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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 치료의 발달과 항생제 개발로 신생아

감염의 생존율이 향상되었지만, 미숙아나 중환자가 입

원하고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내의 감염은 저출생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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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Neonate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NICU) have a high risk of acquiring nosoco-

mial infection because of their impaired host defence mechanism and invasive procedures. Noso-

comial infection result in considerable morbidity and mortality among neonat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rvey both the epidemiology of nosocomial infection in our NICU and the annual

trends of pathogen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culture proven nosocomial infection which occurred in our

NICU from January 1995 to December 1999. The data included clinical characteristics, site of in-

fection, pathogens, and mortality.

Results : Nosocomial infection rates was 9.0 per 100 NICU admissions during the five-year peri-

od. Major sites of infection were bloodstream(32.3%), skin(18.4%), endotracheal tube(17.2%), and

catheter(10.6%). The most common pathogen was S. aureus(29.9%). and the others were coagu-

lase-negative staphylococci(CONS)(14.8%), Enterobacter(12.4%), and Candida(9.0%). During the

five-year period, nosocomial infection rates increased from 9.5 to 11.6 per 100 admissions with the

increase of CONS, Candida, Klebsiella, and Acinetobacter baumannii. The infection rate of S. au-

reus decreased. Multiple episodes of nosocomial infection occurred in 26.1% of all nosocomial in-

fections. Overall bloodstream infection rates were 3.6 per 100 NICU admissions during five years.

CONS(29.1%) and S. aureus(27.1%) were the two most common pathogens. Increasing rates of

bloodstream infection by CONS, Candida, Klebsiella, and Acinetobacter baumannii were observed.

Bloodstream infection related mortality was 11.9%.

Conclusion : The predominant pathogens of nosocomial infection in NICU were S. aureus and

CONS. Bloodstream infection, the most frequent nosocomial infection, should be a major focus of

surveillance and prevention efforts in NICU. (J Korean Pediatr Soc 2002;45:7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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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생존율 증가와 적극적이고 침습적인 처치의 증

가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발생률은 병원 내 다

른 어떤 집단에서보다 더 높다. 신생아 중환자실내 감

염은 사망률이 높고 생존하더라도 장기간 입원 및 의

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합병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원내 감염의 확산에 대한 예방 및 조치가 다양한 측

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상 신생아실에서는

원내 감염률이 0.3-1.7%로 비교적 낮은 반면
1, 2)

신생

아 중환자실의 원내 감염률은 1.8-39.8%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3-8)

, 이는 미숙아 출산율, 중환자실 환

경, 질환의 중증도, 선천성 결함, 침습적 처치, 산전

관리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기 때문

이다. 이에 저자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원내 감염의

분포 양상, 원인균, 발생 빈도 및 변화 양상 등 5년간

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 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혈액, 피부, 기관내 튜우브, 카테테르(catheter), 눈, 소

변, 대변, 뇌척수액에서 시행한 균 배양 검사 결과와

의무 기록지를 후향적으로 조사하 다. 배양 검사에서

균이 동정된 환아들 중 선천성 감염을 제외하고 임상

적으로 의의 있는 신생아 감염의 분포 양상과 원인균

그리고, 혈중 감염의 빈도와 원인균 및 사망률에 대하

여 조사하 다.

혈중 감염은 출생 72시간 이후에 패혈증의 임상 증

상 및 징후가 있으면서 혈액 배양 검사상 균이 동정

되고 5일 이상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로 정의하 고,

피부 감염은 배양 검사상 양성이면서 피부 농양 또는

제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 기관내 튜우브 감염은 배양

검사상 양성이면서 증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폐렴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하 다. 카테테르 감염은 제대 동

맥관(umbilical artery catheter, UAC), 제대 정맥관

(umbilical venous catheter, UVC), 경피 중심 정맥

관(percutaneous central venous catheter, PCVC),

쇄골하 정맥관(subclavian vein catheter) 및 경정맥

관(jugular vein catheter)의 배양 검사상 양성으로

나오면서 감염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기

타 눈, 소변, 대변 또는 뇌척수액에서 양성 배양이면

서 각각에 따른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의의있는 감

염으로 정의하 다. 출생 체중에 따른 감염 양상을 알

아보기 위해 출생 체중을 ≤1,000 g, 1,001-1,500 g,

1,501-2,500 g, >2,500 g으로 분류하 고,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이환된 증례 수로 정의하 다.

결 과

1. 원내 감염의 빈도 및 대상 환아의 임상적 특징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는 총 3,671명이며 이

중 199명의 환아에서 331례의 감염이 있었고 감염률

은 입원 환아 100명당 9.0례이었다. 연구 대상 환아

의 재태 주령은 33.4±4주(mean±SD), 출생 체중은

2,040±884 g이었으며, 총 199명 중 남아가 112명

(56.3%) 여아가 87명(43.7%)으로 남아가 많았다. 다

병소 감염을 보인 환아는 199명 중 52명(26.1%)에서

있었으며, 두 병소 감염이 40명(20.1%), 세 병소 감염

이 9명(4.5%), 네 병소 감염이 3명(1.5%)이었다.

2. 원내 감염의 분포

원내 감염의 감염소는 혈중 감염이 107례(32.3%)

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18.4%), 기관내 튜우브(17.2

%), 카테테르(10.6%), 눈(10.0%), 소변(6.1%), 대변

(3.0%), 뇌척수액(2.4%) 순이었다. 출생 체중에 따른

감염 병소는 출생 체중 2,500 g 이하인 군에서는 혈

중 감염이 가장 많았고 출생 체중 2,500 g 초과인 군

에서는 피부 감염이 가장 많았다(Table 1).

3. 원내 감염의 원인균

총 331례의 균주가 분리되었으며 그람 양성균 176

례(53.2%), 그람 음성균 125례(37.8%), 진균 30례

(9.0%)로 그람 양성균이 가장 많았다. 원인균으로는

Staphylococcus aureus가 99례(29.9%)로 가장 많았

으며,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CONS)

(14.8%), Enterobacter(12.4%), Candida(9.0%) 순이

었다. 감염소별 원인균은 혈액과 카테테르는 S. au-

reus와 CONS, 피부와 눈은 S. aureus, 기관내 튜우

브는 Enterobacter, 소변은 Candida와 enterococci가

흔하 다(Table 2).

4. 원내 감염률 및 원인균의 추이

연도별 원내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1995년

9.5례, 1996년 8.0례, 1997년 7.2례, 1998년 8.4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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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1.6례로 1997년까지는 감소하 다가 이후 증

가하 으며, 원인균으로 S. aureus는 점차 감소하고

CONS, Acinetobacter baumannii, Klebsiella, Can-

dida가 증가하 다(Table 3).

5. 혈중 감염 환아의 빈도 및 임상적 특징

5년간 92명의 환아에서 107례의 혈중 감염이 있었

으며, 혈중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3.6례이었다.

재태주령은 32.4±4주, 출생 체중은 1,945±980 g, 입

원 일수는 41±29일이었으며, 남아 55명(59.8%), 여아

37명(40.2%)으로 남아가 많았다.

6. 혈중 감염의 원인균과 추이

총 107례의 균주가 분리되었으며 그람 양성균 68

례(63.6%), 그람 음성균 28례(26.2%), 진균 11례

(10.3%)로 그람 양성균이 가장 많았다. 원인균은

CONS가 31례(29.0%)로 가장 많았고, S. aureus 29

례(27.1%), Candida 11례(10.3%)이었다. 출생 체중에

따른 원인균은 출생 체중 2,500 g 이하인 군에서는

CONS, 출생 체중 2,500 g 초과인 군에서는 S. au-

reus가 가장 많았으며, C. parapsilosis 감염은 1,500

g 이하에서만 있었다(Table 4). 연도별 혈중 감염률

은 입원 환아 100명당 1995년 2.1례, 1996년 2.2례,

1997년 2.5례, 1998년 2.8례, 1999년 5.2례로 매년 증

Table 1. Nosocomial Infection by Culture Sites and Birth Weight(g)

Sites
≤1,000
n(%)

1,001-1,500
n(%)

1,501-2,500
n(%)

>2,500
n(%)

Total
n(%)

Bloodstream

Skin

Endotracheal tube

Catheter

Eye discharge

Urine

Stool

CSF

Total

27( 54.0)

1( 2.0)

6( 12.0)

8( 16.0)

3( 6.0)

4( 8.0)

0( 0.0)

1( 2.0)

50(100.0)

26( 30.6)

12( 14.1)

14( 16.5)

15( 17.7)

7( 8.2)

4( 4.7)

4( 4.7)

3( 3.5)

85(100.0)

27( 29.7)

17( 18.7)

14( 15.4)

5( 5.5)

17( 18.7)

5( 5.5)

4( 4.4)

2( 2.2)

91(100.0)

27( 25.7)

31( 29.4)

23( 22.0)

7( 6.7)

6( 5.7)

7( 6.7)

2( 1.9)

2( 1.9)

105(100.0)

107( 32.3)

61( 18.4)

57( 17.2)

35( 10.6)

33( 10.0)

20( 6.1)

10( 3.0)

8( 2.4)

331(100.0)

Table 2. Sites and Organisms of Nosocomial Infection

Organisms Bloodstream Skin
Endotracheal

tube
Catheter Eye Urine Stool CSF Total(%)

Gram-positive

Staphylococcus aureus

CONS
*

Enterococci

α-hemolytic streptococci

Corynebacterium

Gram-negative

Enterobacter

Pseudomonas species

Acinetobacter baumannii

Klebsiella

Escherichia coli

Other

Candida

Total

29

31

4

3

1

8

5

4

8

－

3

11

107

30

5

3

2

－

5

2

2

2

3

5

2

61

10

1

－

3

－

17

7

9

3

1

5

1

57

8

8

4

－

－

2

3

2

1

－

1

6

35

13

2

－

－

－

8

6

－

－

1

2

1

33

3

－

5

－

－

1

－

－

2

2

1

6

20

3

－

1

－

－

－

4

－

－

－

－

2

10

3

2

2

－

－

－

－

－

－

－

－

1

8

176( 53.2)

99( 29.9)

49( 14.8)

19( 5.7)

8( 2.4)

1( 0.3)

125( 37.8)

41( 12.4)

27( 8.2)

17( 5.1)

16( 4.9)

7( 2.1)

17( 5.1)

30( 9.0)

331(100.0)

*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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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세를 보 으며, 원인균으로 S. aureus는 감소하

고 CONS, Candida, Klebsiella, Acinetobacter bau-

mannii는 증가하 다(Table 5). 혈중 감염과 관련된

사망률은 92명중 11명으로 11.9%이고 1995년 0%,

1996년 26.7%, 1997년 11.1%, 1998년 0%, 1999년

11.6%이었으며, 원인균은 S. aureus가 6례로 가장 많

았으며, 이외 Acinetobacter baumannii, CONS, C.

parapsilosis, Saccharomyces가 있었다.

고 찰

신생아, 특히 미숙아는 망상 내피계와 다형핵 백혈

구, 보체계, cytokine, 병원균에 대한 특이 항체 및 세

포 면역을 포함한 면역 결핍으로 감염에 대한 반응

능력이 감소되어 있고 피부 점막도 연약하며 내인성

세균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아나 성인에 비하여

감염에 걸릴 위험이 높다.

Table 4. Bloodstream Infection by Organisms and Birth Weight(g)

≤1,000
n(%)

1,001-1,500
n(%)

1,501-2,500
n(%)

>2,500
n(%)

Total
n(%)

Gram-positive

CONS
*

Staphylococcus aureus

Enterococci

α-hemolytic streptococci

Other

Gram-negative

Enterobacter

Klebsiella

Pseudomonas species

Acinetobacter baumannii

Other

Candida

Candida parapsilosis

Candida albicans

Total

6( 22.3)

5( 18.5)

0( 0.0)

2( 7.4)

0( 0.0)

1( 3.7)

4( 14.8)

1( 3.7)

1( 3.7)

1( 3.7)

5( 18.5)

1( 3.7)

27(100.0)

6( 23.1)

3( 11.5)

2( 7.7)

0( 0.0)

1( 3.9)

3( 11.5)

1( 3.9)

3( 11.5)

3( 11.5)

1( 3.9)

2( 7.7)

1( 3.9)

26(100.0)

10( 37.1)

9( 33.3)

1( 3.7)

1( 3.7)

0( 0.0)

3( 11.1)

1( 3.7)

1( 3.7)

0( 0)

0( 0)

0( 0)

1( 3.7)

27(100.0)

9( 33.3)

12( 44.5)

1( 3.7)

0( 0.0)

0( 0.0)

1( 3.7)

2( 7.4)

0( 0.0)

0( 0.0)

1( 3.7)

0( 0.0)

1( 3.7)

27(100.0)

68( 63.5)

31( 29.0)

29( 27.1)

4( 3.7)

3( 2.8)

1( 0.9)

28( 26.2)

8( 7.5)

8( 7.5)

5( 4.7)

4( 3.7)

3( 2.8)

11( 10.3)

7( 6.6)

4( 3.7)

107(100.0)

*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Table 3. Annual Trends of Nosocomial Infection Rates
*
by Organisms

1995 1996 1997 1998 1999

Gram-positive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Enterococci

α-hemolytic streptococci

Gram-negative

Enterobacter

Pseudomonas

Acinetobacter baumannii

Klebsiella

Escherichia coli

Candida

3.4

1.1

0.6

0.1

1.9

0.8

0.4

0.0

0.4

0.3

3.6

1.2

0.0

0.3

0.0

1.7

0.1

0.0

0.0

0.7

3.2

1.0

0.7

0.0

0.7

0.0

0.3

0.1

0.1

0.6

1.5

1.3

0.6

0.3

1.5

0.3

0.4

0.8

0.3

0.6

1.8

2.0

0.7

0.4

1.3

1.0

1.0

1.2

0.1

1.7

*
Number of nosocomial infection per 100 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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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체로부터 받은 주산기 감염인지 출산 후 신생아

실에서 생긴 원내 감염인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고, 건강한 신생아들은 입원 기간

이 매우 짧아 신생아실에서 획득한 감염이라도 그 증

상이 퇴원 후 발현하기 때문에 역학을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신생아에서 생후 48-72시간

이후의 감염은 대부분 병원 내 감염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산발적 또는 유행적으로 병원 내 또는 퇴원

후 집에서 발생한다. 원내 감염의 기준으로 삼는 시간

은 48시간에서 7일까지 다를 수 있는데
9, 10)

본 연구에

서는 생후 72시간을 기준으로 하 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원내 감염률은 보고자에 따라

입원 환아 100명 또는 퇴원 환아 100명당 1.8-39.8례

로 다양하며
3-8)

, 입원 환아 100명당 Josephson 등
3)
은

14.5례, Moore
7)
는 21례의 원내 감염률을 보고하 다.

본 조사에서는 입원 환아 100명당 9.0례의 비교적 낮

은 신생아 중환자실내 감염률을 보 는데, 이는 배양

검사상 균이 동정된 경우에만 의의 있는 감염으로 정

의하 고 수술을 위해 타과로 전과된 환아들이 포함

되지 않았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

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정상 신생아에서의 감염은 주로 표재성으로 결막

염, 기저귀 피부염, 제염, 농포, 농양 등을 일으키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감염은 혈중 감염이 가장 많

으며 출생 체중에 따라 원내 감염의 32-49%를 차지

하는데
11-14)

, 본 연구에서도 혈중 감염이 32.3%로 가

장 많았고, 출생 체중 1,000 g 이하인 군에서는 54.0

%, 출생 체중 2,500 g 초과인 군에서는 25.7%의 혈

중 감염률을 나타내어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혈중

감염의 빈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Drews 등
12)
은 폐렴이 32.3%, 혈중 감염이 27.4%로

원내 감염 중 폐렴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 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감염은 group B strepto-

cocci와 같이 모체에서 기인하는 것과 S. aureus,

group A streptococcus, enteric pathogens, entero-

viruses,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과 같이 신생

아실에서 획득하는 것에 의하며, 이외 건강한 신생아

에서는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는 CONS나 Candida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7)
. 원내 감염의 원인균은 지

난 50여년에 걸쳐 변화가 있었는데 1950년대에는 S.

aureus, 1960년대에는 그람 음성 간균인 Pseudomo-

nas aeruginosa, Klebsiella species 및 Escherichia

coli가, 1970년대에는 모체에서 기인하는 group B

streptococci, 1970년대 후반에는 methicillin-resis-

tant S. aureus(MRSA)와 CONS, 1990년대에는

CONS를 포함하여 enterococci, 다제 내성 그람 음성

간균 및 Candida가 주원인이었다
7, 15)

. Gaynes 등
11)
은

원내 감염의 원인균으로 CONS 23%, E. coli 13%,

Moore
7)
는 CONS 36%, S. aureus 11%로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는 S. aureus와 CONS가 각각 29.9

%와 14.8%로 가장 많았다.

Lin 등
14)
은 CONS와 진균이 각각 28.1%와 24.2%

로 진균이 상당히 높음을 보고하 으며, Drews 등
12)

은 S. aureus(24.2%)와 respiratory syncytial virus

Table 5. Annual Trends of Bloodstream Infection Rates
*
by Organisms

1995 1996 1997 1998 1999

Gram-positive

Staphylococcus aureus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us

Enterococci

α-hemolytic streptococci

Gram-negative

Enterobacter

Klebsiella

Pseudomonas species

Acinetobacter baumannii

Candida

Candida parapsilosis

Candida albicans

1.0

0.6

0.0

0.0

0.3

0.0

0.1

0.0

0.0

0.0

1.0

0.6

0.0

0.3

0.0

0.0

0.0

0.0

0.1

0.1

0.9

0.9

0.0

0.0

0.4

0.0

0.0

0.1

0.1

0.0

0.4

0.7

0.3

0.0

0.0

0.4

0.0

0.1

0.0

0.3

0.7

1.4

0.2

0.1

0.4

0.6

0.5

0.2

0.6

0.1

*
Number of nosocomial infection per 100 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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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가 많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바이러스

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원내 감염의 14-25%로 주로 enterovirus, cy-

tomegalovirus, adenovirus, influenza, parainfluen-

za,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등이 보고되어 있으

며
12, 16, 17)

, Gaynes 등
11)
은 바이러스가 눈, 귀, 코 및

목 감염의 5%, 위장관 감염의 30%를 차지한다고 보

고하 다.

Schaberg 등
18)
이 1980년대 원내 감염 원인균의 경

향에 대해 조사한 바 CONS, C. albicans는 증가하고

S. aureus, P. aeruginosa, Enterobacter, entero-

cocci는 약간 증가한 반면 E. coli와 Klebsiella

pneumoniae는 감소하 으며 CONS의 증가는 주로

혈중 감염의 증가 떄문이라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

서는 S. aureus는 점차 감소하고 CONS, Candida,

Klebsiella, Acinetobacter baumannii는 증가하는 추

세를 보 다.

신생아 집중 치료시 혈중 감염률은 11-26%로 다

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9-28% 정도의 사망률을 보

이고 있다
19-21)

. 본 연구에서 혈중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3.6례이었으며, 사망률은 14.1%이었다. 혈중

감염은 여아보다 남아에서 우세한데 본 조사에서도

남아가 60.3%를 차지하 다. 혈중 감염의 원인균으로

는 CONS가 50-56%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22-24)

, 국내 이 등
25)
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의 조사

에서 CONS 35.3%, MRSA 24.4% 고, 본 연구에서

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전체 환아를 대상으로

하 으며 CONS가 29.0%로 가장 많았고 S. aureus

의 빈도도 27.1%로 높았다.

1970년대 이후 혈중 감염의 원인균으로 CONS가

증가되고 있으며
29-31)

, Banerjee 등
31)
은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혈중 감염의 원인균에 대해 조사

한 결과 CONS가 가장 많이 증가하 고 S. aureus,

enterococci, Candida도 꾸준히 증가하 으나 그람

음성 간균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그

람 양성균의 증가는 침습적 카테테르 사용, 총정맥내

양요법의 도입 등으로 인한 변화로 생각된다
26, 27)

.

CONS는 피부의 상재균이기 때문에 혈액 배양 검사

상 CONS가 배양된 경우 이것이 오염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때는 반복

배양을 시행하고 중심 카테테르 사용 여부나 임상 증

상 및 혈액학적 이상 소견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피해야 할 것이다. St Geme 등
32)
은 CONS가

동정된 경우 패혈증의 임상증상이 있으면서 집락수가

많으면 진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본 연구

에서 5년간 혈중 감염률은 증가 추세이며, 원인균으로

CONS, Candida, Klebsiella, Acinetobacter bau-

mannii가 증가하 는데 이는 면역이 약한 저출생 체

중아의 생존율 향상과 적극적이고 침습적인 시술 및

예방적 항생제 투여의 결과로 사료된다.

요 약

목 적:신생아 집중 치료술의 발달로 고위험 신생

아의 생존율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적극적인 침습적

시술의 증가로 신생아 사망과 이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신생아 감염의 발생은 오히려 높아졌다. 본 연구

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원내 감염의 분포 양상, 원인

균, 발생 빈도 및 변화 양상 등 5년간의 추이를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하 다.

방 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전남대학

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혈액, 피부, 기관

내 튜우브, 카테테르, 눈, 소변, 대변, 뇌 척수액에서

시행한 균 배양 검사 상 양성으로 나온 환아들 중 선

천성 감염을 제외하고 임상 증상으로 원내 감염이 의

심되었던 환아들에서 원내 감염의 분포 양상과 원인

균 및 혈중 감염의 빈도, 원인균, 사망률 추이에 대하

여 조사하 다.

결 과: 5년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아의

원내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9.0례이었고, 감염

소로는 혈중 감염이 32.3%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18.4%), 기관내 튜우브(17.2%), 카테테르(10.6%), 눈

(10.0%), 소변(6.1%), 대변(3.0%), 뇌 척수액(2.4%)

순이었다. 원인균은 S. aureus가 29.9%로 가장 많았

고 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CONS), En-

terobacter, Candida 순이었다. 감염소별 원인균은 혈

중과 카테테르는 S. aureus와 CONS, 피부와 눈은 S.

aureus, 기관내 튜우브는 Enterobacter, 소변은 Can-

dida와 enterococci, 그리고 대변은 Pseudomonas와

S. aureus가 흔하 고, 다병소 감염율은 26.1%이었다.

원내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1995년 9.5례에서

1999년 11.6례로 증가하 으며, 원인균으로 S. aureus

는 감소하고 CONS, Candida, Klebsiella, Acineto-

bacter baumannii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 다. 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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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혈중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3.6례 으며,

CONS와 S. aureus가 가장 많았다. 혈중 감염률은

입원 환아 100명당 1995년 2.1례에서 1999년 5.2례로

증가하 는데 원인균으로 S. aureus는 감소하고

CONS, Candida, Klebsiella, Acinetobacter bau-

mannii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 고, 패혈증에 의한 사

망률은 11.9%이었다.

결 론:신생아 원내 감염의 가장 흔한 감염소는 혈

중 감염이고 원인균으로는 S. aureus가 가장 흔하며,

CONS, Candida, Klebsiella, Acinetobacter bau-

mannii에 의한 감염은 증가하는 추이이므로, 이에 대

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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