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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
ease) cases that were evaluat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of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KOSHA).

Methods: Using the OSHRI database from KOSHA, we collected 13 cases of occupational COPD that
had been evaluated from 1998 to 2007.

Results: Four cases had been evaluated as occupational COPD: 1) a nonsmoking road sweeper
exposed to automobile exhaust gases and trash dust; 2) an oxygen welding worker exposed to cadmium
fumes; 3) a cotton mill air conditioner cleaning worker exposed to cotton dust; and 4) a foundry grinding
worker exposed to dust, gases, vapors and fumes. Nine cases had been evaluated as non-occupational
COPD: 1) 4 cases in which smoking was determined to be the main cause rather than occupational expo-
sure; 2) 1 case that was evaluated as another respiratory disease (severe tuberculosis sequelae); 3) 1 case
that had been misdiagnosed as COPD; 4) 2 cases in which the exposure levels in the workplace environ-
ments were too low; and 5) 1 case that had developed before the employment. Among these 13 cases, a
shipyard grinding worker had been evaluated in 2006 as having had a low occupational hazard, but a sim-
ilar case (a foundry grinding worker) was evaluated as having had a high hazard in 2007.

Conclusions: Proper evaluation of occupational COPD demands an accurate diagnosis of COPD itself
and also the exclusion of other respiratory diseases that have similar symptoms; an investigation of the
relevant occupatioonal hazards and the amount of the exposure; and a consideration of smoking history.
The evaluation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any substantial loss of life due to occupational hazards as
well as any disease-fre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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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전세계적으로 4번째 사망원인을 차

지하는 질병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병율이 올라갈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1).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된 원인은

흡연이지만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15%는 직업과 관

련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이다2-3).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병인은 크게 비직업성과 직업성으

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원인들 중에서 표적인 비직

업성 원인인 흡연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

한 요인이라는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직업성 원

인들은 상 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는 편

이었다4). 그러나 최근에는 분진작업과 같은 직업성 노출

의 위험성에 한 합의가 커져가고 있으며, 규모 인구

집단을 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

의 상당한 부분이 분진, 가스, 증기, 흄과 같은 직업성

노출로 인한 것이라는 근거들이 늘어가고 있다2-4).

특정한 환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직업성 원

인에 의한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질병이 느리게 진행하고,

기도폐색이 만성적이며, 노출 중단 후에도 가역적으로 회

복되지 않기 때문이다2). 따라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

은 직업성 천식처럼 임상적 진단을 통하여 질병 발생을

확인할 수가 없고, 노출 노동자 집단에서의 질병의 초과

발생을 역학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바탕으로 질병을 파악

하게 된다5-7).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

인에 한 역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재로 인

정받는 경우는 아직 적은 편이다. 또한 흡연의 과거력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직업성 원인에 한 평가

와 산재보상에 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아직도 많은 논란

이 있다8-10).

이번 연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

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한 업무관련성 여

부 심의 사례들을 조사하 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

업성 원인에 한 근거들을 함께 고찰하여 직업성 만성폐

쇄성폐질환에 한 산업의학적 평가의 시행에 도움을 주

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 심의 사례 조사

국내에서 산재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한 승인 심

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한다. 그러나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에 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업안전공

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

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해당 사례에 한 역학조

사와 업무관련성 평가에 한 심의를 시행하며, 그 결과

를 토 로 근로복지공단은 최종적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루어진 각종

질병들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한 심의 기록들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산자료에서 만성폐쇄성폐질

환을 진단명으로 하는 13건의 역학조사 사례들을 수집하

다. 이들 사례들의 역학조사 기록으로부터 질병명, 병

력, 직업력, 흡연력, 해당 유해인자,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기록, 업무관련성 평가에 한 심의 결과를 파악하

다. 그러나 환자의 상이한 병력과 심의 자료들의 서술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모든 환자들의 병력과 검사 결과들

을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폐기능 검사 결과 수치들과 같은 질병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2. 통계분석

기술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에는 R version 2.8.1을

사용하 다.

결 과

1. 상자의 특성별 분포

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7.5±7.7세이었다(Table 1).

성별은 남자가 12명(92.3%), 여자가 1명(7.7%)이었다.

상자들이 노출된 유해인자는 도로상 매연(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연탄재 포함), 의약품원료 생산과정의

유해물질(약물 분진, 황산 증기), 신발밑창 재료 분진,

폴리에스테르섬유 분진, 자동차배기가스, 용접 흄, 은납

봉을 이용한 산소용접시 발생하는 카드뮴 흄, 요업공장의

소각로 분진, 자동차 금형 개발부서의 주조작업 분진, 조

선소의 사상작업 분진, 면 분진, 재활용 폐비닐 분류 작

업장의 분진과 악취, 주물공장의 사상작업 분진이었다.

유해인자에 한 평균 노출 년 수는 21.1±8.9년이었다.

흡연자들은 총 11명이었으며 평균 21.5±16.0갑년의 흡

연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상자중 1명은 비흡연자이

었으며, 1명은 남편의 흡연에 한 2차 흡연자 다

(Table 1, 2). 상자들의 직업은 환경미화원, 의약품원

료 생산공장 노동자, 신발밑창 생산공장 관리직 사원(생

산부장), 부직포(폴리에스테르섬유) 생산공장 노동자, 시

내버스기사, 선반작업자(간헐적인 산소용접 시행), 냉매

압축기공장의 은납봉을 이용한 산소용접 작업자, 요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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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소각로 작업자, 자동차 금형작업과 주조품 개발부서 작업자, 조선소 사상공(사상과 도장 작업), 방적공장 공

조기 청소 및 교체 작업자, 재활용 폐비닐 분류 작업자,

주물공장 사상공이었다(Table 2).

2. 심의 내용의 일반적인 특징

각 사례들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고려되고 있는 내

용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각종 검사(폐기능 검사,

흉부 단순방사선 촬 , 흉부 컴퓨터단층촬 )의 결과와 만

성폐쇄성폐질환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단에 한 확

인, 2) 제시된 유해인자와 해당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근거에 한 확인, 3) 흡연에 의한 질병 발

생의 가능성에 한 검토 4) 환자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에서 나타나는 사 물질의 초과 정도(예, 카드뮴 흄의 경

우에 혈중 및 요중의 카드뮴), 5) 작업장에 한 방문∙측

정의 결과 혹은 과거에 시행한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 기

준에 한 초과 여부(예, 금속 분진, 면 분진), 6)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와 개인보호장구의 사용 여부

3.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사례들의 특징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4건의 사례들의 특징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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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pational exposur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13)

Case 
Exposure Smoking 

number
Year Gender Age Occupation Hazard duration amount 

(years) (pack-years)

1 1998 Male 54 Sweeper Automobile exhaust gases, dust 24 0*

2 1998 Male 59 Raw pharmaceutical material Pharmaceutical raw material dust, 26 60  

production worker sulfuric acid vapors

3 2000 Male 59 Production director of shoe Shoe bottom-piece material dust 12 30

bottom-piece production factory

4 2001 Male 50 Non-woven fabric (polyester textile) Polyester fabric dust 20 25

production worker

5 2002 Male 43 City bus driver Automobile exhaust gases 22 8

6 2004 Male 62 Lathe worker Welding fumes 13 25

(sometimes oxygen welding works)

7 2004 Male 50 Oxygen welding worker in refrigerant Silver/lead solder welding fumes 26 14

compressor production line (cadmium fumes)

8 2004 Male 71 Pottery worker Incinerator dust, gases 10 18

(incinerator operating and cleansing)

9 2005 Male 55 Car parts molding and casting researcher Foundry dust, gases, vapors, fumes 31 11

10 2006 Male 59 Grinding and painting worker Grinding dust, gases, vapors, fumes 29 30

in the shipyard

11 2006 Male 59 Cotton mill air conditioner cleaning  worker Cotton dust 19 28

12 2006 Female 70 Recycled vinyl resin assorting worker Dust, offensive odors 6 0�

13 2007 Male 56 Grinding worker in the foundry Grinding dust, gases, vapors, fumes 36 30

*: non-smoker, �: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13)

Variables Number

Age (years) Mean±SD 57.5±7.7

Minimum 43.0

1st quartile 54.0

Median 59.0

3rd quartile 59.0

Maximum 71.0

Gender Male 12

Female 1

Exposure duration (years) Mean±SD 21.1±8.9

Minimum 6.0

1st quartile 13.0

Median 22.0

3rd quartile 26.0

Maximum 36.0

Smoking amount (pack∙years) Mean±SD 21.5±16.0

Minimum 0

1st quartile 11.0

Median 25.0

3rd quartile 30.0

Maximum 60.0



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3). 

사례 1의 경우에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상 매연(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연탄재 포함)

에 노출된 54세 남성 노동자로서 비흡연자이다. 폐기능

검사상 자세한 수치는 없으나 심한 기도 폐쇄, 종말기관

지 폐쇄, 중등도의 제한성 폐기능 이상으로 진단되었다.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10년 전 치료한 비활동성 폐결

핵, 폐기종의 소견이 있었다.

사례 7의 경우에는 26년간 용접작업을 시행한 용접공

으로서 초기 18년간은 은납봉을 이용한 산소용접을 주로

하 고, 이후에는 전기용접과 산소용접을 가끔 시행하면

서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50세 남성 노동자이다.

흡연력은 14갑년이었다. 카드뮴 중독으로 인해 단백뇨,

신장세뇨관 기능장애, 골다공증이 모두 나타났고 생체시

료에서 혈중 및 요중의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2~3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 상 폐기종은

있었으나 폐기능 검사는 모두 정상이었다. 작업환경측정

에서 개인포집시료는 정상이었으나 집진기방출구의 카드

뮴은 기준치의 6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

사례 11의 경우에는 19년간 방적공장 공조기 공기필터

의 면 분진을 청소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담당했던 59세

남성 노동자이다. 흡연력은 28갑년이었다. 작업 중 개인

보호구나 국소배기장치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작업환경측

정 결과 면 분진이 노출 기준의 2.3배, 진균내독소 노출

은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기준의 1~1.5배 정도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

자는 9년 전부터 기침, 가래, 숨참이 있었고 5년 전부터

는 급성 천식 증상이 생겼다. 4년 전의 의무 기록에서는

폐기능 검사상 기도 폐쇄 소견과 기관지 가역성 소견이

확인되었다. 산재요양 신청 후 의뢰된 특진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에서 예측치에 한 1초강제호기량(FEV1

(%P))은 31%, 예측치에 한 폐활량(FVC (%P))은

41%, 1초강제호기율(FEV1/FVC (%))은 62%이었으며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FEV1이 51.4%(360 mL) 증가하여

가역성을 보 다. 2.5주 동안의 치료(기관지확장제와 전신

스테로이드제 사용) 후 FEV1 (%P)은 68%, FVC (%P)

는 95%, FEV1/FVC는 58%로 회복되었다. 환자는 메타

콜린 유발검사에서 기관지과민반응이 나타났고, 면 분진

추출액에 의한 유발검사에서 FEV1이 감소되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 소견은 범소엽성의 폐기종이었다. 이러한

환자의 상태는 5년 전부터 발생한 천식이 만성화되면서

비가역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례 13의 경우에는 36년간 주물공장 사상공으로 근무

하면서 분진, 가스, 흄, 증기에 노출된 56세 남성 노동자

이다. 흡연력은 30갑년이었다. 최근 6년간은 개인보호장

구(방진마스크)가 지급되었으나 과거 30년간은 적당한 개

인보호장구 없이 작업을 시행하 다. 국소배기장치는 과거

에 근무한 일반 주물공장과 최근에 근무한 선박부품 주물

작업장 두 군데 모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폐기능 검사

상 FEV1 (%P)은 48.1%, FEV1/FVC (%)는 59.7%이

었으며 기관지확장제 투여후 FEV1이 12.8% (180 mL)

증가하여 비가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 컴퓨

터단층촬 소견상 중심소엽성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이었다. 

4.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된 사례들의 특징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평가된 9건의 사례들의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4). 1) 직업성 요인보다는 흡

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된 경우 4례(부직포

(폴리에스테르섬유) 생산공장 노동자, 간헐적으로 산소용

접을 시행했던 선반작업자, 요업공장 소각로의 가동?청소

작업자, 조선소 사상공), 2) 다른 호흡기 질환(심한 결핵

의 후유증)에 의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큰 경우 1례(자

동차 금형작업과 주조품 개발부서 작업자), 3) 만성폐쇄

성폐질환으로 잘못 진단된 경우 1례(시내버스 기사).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임상 증상, 방사선사진 모두에서 근거가

미흡하 고 초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통한 폐쇄성 환기장

애의 확인이 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소견서가 발행된

사례 다. 4) 작업 환경상 유해인자에 한 노출의 정도

가 너무 낮은 경우 2례(현장에 장시간 머물지 않는 신발

밑창 공장의 관리직 사원(생산부장), 폐공정이 설치된

의약품원료 공장 노동자), 5)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이전

에 이미 발병하여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

는 경우 1례(취직 전부터 이미 진단을 받았던 재활용 폴

리에스터 폐비닐 분류 작업자).

고 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규모 연구들에서 만성폐

쇄성폐질환의 상당한 부분이 분진, 가스, 증기, 흄에 의

한 직업성 노출에서 비롯된다는 근거들이 늘어가고 있다8).

미국에서 시행된 경시적 연구들에서 가스, 분진, 흄에 노

출된 경우, 나이와 흡연을 보정하고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으로 인한 사망의 예측인자인 FEV1이 매년 7~8 mL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12), 2003년 미국흉부학회

(ATS, American Thoracic Society)는 일반 인구를

상으로 한 8개의 규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만

성폐쇄성폐질환에서 직업적 노출이 차지하는 일반인구 기

여위험도(PAR%, population attributable risk%)를

15%로 계산하는 합의적 결론(consensus documents)

을 제시한 바 있다3).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론들

한산업의학회지 제 21 권 제 1 호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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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평 등∙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심의 사례들에 한 고찰

이 도출되고 있는데 Hnizdo et al(2002)은 업무에 기인

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기여분율(AF, attributable

fraction)을 전체적으로 19.2%, 비흡연자의 경우

31.1%로 보고하 다13). 미국인들을 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 흡연, 성별, 인종에 한 보정을 거친 후 나

타난 직업적 노출과 관계된 교차비는 2.0(95% C.I.

1.6~2.5), 보정된 일반인구 기여위험도는 20%(95%

C.I. 13~27%)로 보고하 다14). 또한 흡연의 향과는

독립적으로 과거의 직업적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

능성을 유의하게 상승시키고, 5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

자 중 1명 정도는 직업적 노출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결

론으로 제시하 다1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인에 한 근거들이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발생 과정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직업성의 여부와 직

업병으로서의 사회적인 보상은 수 십 년간 논란의 상

이었다8-10).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한 산업의학적

평가의 과정에서 흡연과 직업적 노출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질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 는가하는 문제

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평가 기준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에서는 1993년부터, 20년 이상

탄광 지하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흡연자라고 할지라

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 되었고, 독일에서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직업병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다8,15). 일반 분진들과 비교할 때 탄광

분진의 독성이 더 강한 것은 아니지만 고농도의 장기 노

출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의 상이 되었다8).

이러한 보상은 초기에는 탄광의 지하작업자에게만 해당되

었지만 최근 국의 산재자문위원회(IIAC, Industrial

Injury Advisory Council)는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근

거들을 바탕으로 탄광의 지상작업자(surface worker)들

중에서도 분진의 양이 많은 분류 작업자들(screen work-

ers)에 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 다16,17). 이 기준에 따

르면 분류 작업자들의 근무력은 효과적인 습윤공정(wet-

ting process)이 도입된 시점인 1983년 이전의 지상 근무

2년에 하여 지하 근무 1년에 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지상과 지하 작업력의 합이 지하 작업력 20년

이상과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상을 하게 된다16). 또한

해당 작업력과 함께 폐기능 검사의 FEV1이 1리터 이상

감소한 경우를 보상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16,17). 현재 국

에서 보상되고 있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탄광부와

탄광의 분류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작업자(cotton

worker)의 면폐증, 20년 이상 카드뮴 흄에 노출된 작업

자의 폐기종이다16,17).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도 과학적인

근거들을 참고하여 마련한 행정적인 판단의 기준이며, 해

당 질병이 직업적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절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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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

에 관한 법률(진폐법)’이 기관지염과 폐기종을 진폐의 합

병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지염과 폐기종의 소

견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는 것은 아니며, 진

단 기준에 합당한 폐기능 검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

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이 되게 된다18).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 나타나듯이, 초진 과정에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질병의 진단이 이루어지거나(사례

5), 다른 호흡기 질환에 한 충분한 평가 없이 신청이

이루어진(사례 9) 경우에 소모적인 산재신청 과정으로 이

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신청의 과정에서 폐기능 검사의 결과를 확인

하고 다른 호흡기 질환(예, 천식, 심한 결핵의 후유증

등)에 의한 폐기능 저하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폐기능 검사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의 신뢰성에 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의 과정에서 초진 병원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특진

을 외부 병원에 의뢰하여 다시 한 번 평가하는 방법을 활

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심의 과정에서 특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

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능 검사의 시

행 과정에서 정확도와 재현성을 확인하고 표준 시행지침

을 준수하는 과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 중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4건의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은납봉 용접공의

사례의 경우에는 흉부 컴퓨터단층촬 상의 폐기종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능 검사가 정상이기 때문에 만성폐

쇄성폐질환이 아닌 카드뮴 중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직공장 공조기 청소부의 면 분진 노출에 의한 사례도

분진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기 보다는 면 분진에

의해서 발생한 천식이 만성화되면서 비가역적으로 폐기능

이 저하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도로상 매

연(미세 분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연탄재 포함)에 의한

노출 사례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

지만 환자가 비흡연자 기 때문에 흡연력이 함께 있는 만

성폐쇄성폐질환의 사례는 아니다. 

따라서 총 13례의 사례들 중에서 흡연력이 있는 순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사례는 조선소 사상공과 주물공장 사

상공의 사례들이다(사례 10과 사례 13). 두 환자들은 모

두 흡연력이 있었고 진폐와 같은 기존의 특별한 호흡기

질환 소견은 없었다. 이 두 사례들이 완전히 일치하는 직

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금속 표면의 사상이 주된

작업이었으며, 분진, 가스, 흄, 증기와 같은 전형적인 직

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한 심의 사례 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례들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심의

결과에 변화가 있었는데 2006년의 조선소 사상공의 사례

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으나 2007년의

주물공장 사상공의 사례는 추가 심의를 위해 역학조사평

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2006년의 심사에서는 분진 노출(약 29년)이 흡연력(약

30갑년)보다 더 강력한 발생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한 중요한 이유 다. 그러나

사상 작업이 환자의 질병 경과에 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흡연

자의 경우에 있어서 직업성 원인의 향이 흡연의 향보

다 클 경우에 보상한다고 판단하는 방식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인데 두 가지 원인이 적어도 상가적으로(additive

effect)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14).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생물학적 모형을 볼 때 흡연과 노화현상에 의해 감소되는

폐기능이 직업성 유해인자로 인하여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는 단순한 기여분율의

값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19). 이러한 경우에는 환

자가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직업성 유해인자에 의한 폐기능

의 감소가 평균수명 혹은 건강수명의 실질적인 단축을 가

져왔는가라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의 평가에서는 환자가 흡연자 지만 전체 직업

력(36년)의 상당한 기간(30년) 동안 적당한 개인보호구

의 사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전체 노동 기

간 동안 국소배기장치의 사용이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점

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외국의 연구들에서 제철 주물공장, 알루미늄 용해로,

코크스로(coke oven)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폐기능은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20-22).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 환경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방 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위치한 소규모 제철

주물공장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 기중 분진 측정값은

3.66~21.89 mg/m3이었고, 노출군 81명은 비노출군

113명과 비교하여 FEF 25~75% (midexpiratory

flow)는 35.8%, FEV1은 9.7%, PEF(peak expira-

tory flow)는 35.1%, FEV1/FVC는 14.3%,

FEV1/VC는 14.2%가 각각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p<0.05)20).

사례 13의 환자가 근무했던 지역인 인천광역시에 위치

한 15개 주물공장들에 한 역학조사에서 조사 상 425

명 중 13.8%인 59명이 흉부 단순방사선 촬 결과 진폐

또는 진폐의증으로 판독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역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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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에서 펌프, 선박부품, 브레이크라이닝을 생산하는 주

물공장들의 일부 공정에서 호흡성 유리규산과 포름알데히

드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와 같이 분진이 노출 기준을 초과는 작업환경에서 호흡

기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정된 규격의 개인

보호구와 국소배기장치의 올바른 사용이다20). 국의 경우,

개인보호장구의 사용뿐만 아니라 큰 주물의 경우에는 주물을

안에 넣고 작업할 수 있는 부스, 국소배기장치의 사용, 필터

의 적절한 관리, 필터의 오작동시 알람작동, 자격이 있는 환

기기술자의 자문을 통한 조절시스템의 디자인과 최신 조절장

치로의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있다16,24-27). 하지만 산업위생안

전에 한 개념이 부족하던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한 개

인보호구와 국소배기장치의 사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

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관

련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

들이다.

본 연구의 심의 사례들에 한 고찰을 통하여 만성폐쇄

성폐질환의 산업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요약해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폐기능 검사를 통하여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한다. 2)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

계에 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작업의 내용,

작업환경의 특성, 작업환경측정 결과, 개인보호장구와 국

소배기장치의 사용여부, 동일 혹은 유사 업종 사업장의

과거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유해인

자에 한 노출의 정도가 양적으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

관련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질병의

발생 원인에 하여 고찰하여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

다. 산업의는 이러한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에서 제

시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다. 그

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직업성 원인이

해당 환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에 어느 정도 기여

하 는지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

성 원인에 한 역학적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산재

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직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

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

한 업무관련성 여부에 한 심의 사례들을 조사하 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원인에 한 근거들을 함께

고찰하여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한 산업의학적 평

가의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방법: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산업안전보건연

구원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질병 여부에 한 심의 기록들

을 담고 있는 전산자료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명으

로 하는 13건의 사례들을 수집하 다. 이들 13건의 기록

들로부터 질병명, 병력, 직업력, 흡연력, 해당 유해인자,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기록, 업무관련성 평가에 한 심

의 결과를 파악하 다.

결과: 총 13건의 사례들 중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된 4건의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상 미세 분

진과 일반쓰레기 분진에 노출된 비흡연자인 환경미화원,

2) 카드뮴 흄에 의해 폐손상을 입은 용접공, 3) 방적공장

의 면 분진에 의해 발생한 천식이 장기노출에 의해서 만

성화되면서 비가역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공조기 공기필

터 관리작업자, 4) 개인보호장구와 국소배기장치 없이 작

업한, 흡연력이 있는, 주물공장 사상공. 다음의 9건의 사

례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1) 직업성

요인보다는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된 경

우 4례, 2) 기존 질환(심한 결핵)의 악화에 의한 질병 발

생의 가능성이 큰 경우 1례, 3) 잘못 진단된 경우 1례,

4) 작업 환경상 유해인자에 한 노출의 정도가 너무 낮

은 경우 2례, 5) 유해인자에 노출되기 이전에 이미 발병

한 경우 1례. 흡연력이 있고 진폐가 없는 사상공의 경우

2006년에는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7년에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산업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능 검사와 방사선학적 검

사를 통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다른 질환

들의 배제, 2) 해당 유해인자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

계에 한 충분한 근거 확보, 3) 노출의 정도에 한 평

가, 4) 흡연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의 평가. 산업의는 이러

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업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환자가 흡연자라고 할지라도 직업성 유해인자

에 의한 폐기능의 감소가 평균수명 혹은 건강수명의 실질

적인 단축을 가져왔는가라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만

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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