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과 : 제 45 권 제 6호 2002년

□원 저□

1)

서 론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는

급·만성 감염을 일으키며 만성적으로 감염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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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감염원이 될 뿐 아니라 만성 간질환과 원발성 간세

포암을 동반해 이환율과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3억 이상의 인구가 B형 간염 바

이러스에 만성적으로 감염되어 있으며 매년 25만명 이

상이 B형 간염과 연관된 급·만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다
1)
. 국내의 HBs항원 양성률은 5-8%로 보고된 바 있

으며
2)
그 후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의 적극적인 시행

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이며
3)
또한 위

HBe항원 양성 산모에서 출생한 HBe항원

양성인 신생아의 추적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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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HBeAg positivity in

infants born to HBeAg and HBsAg positive mothers.

Methods : The HBeAg status of 22 HBeAg positive, HBsAg negative infants born to HBeAg and

HBsAg positive mothers from December 1996 to March 1999 were evaluated by enzyme immu-

noassay.

Results : The number of HBsAg positive carrier mothers was 213(4.9%) out of 4,338 pregnant

women. HBeAg was positive in 76(41.5%) out of 183 HBsAg positive mothers. Only 49 infants

born to 76 HBeAg positive mothers could be evaluated; 36 infants were HBeAg positive and

HBsAg negative. Laboratory follow up was possible in 22 infants. HBeAg disappeared in 7 cases

within two months and in 20 cases within 12 months(over 90%). Ultimately, twenty-two babies

who were HBsAg-negative and HBeAg-positive became negative for HBeAg, however, one show-

ed HBsAg in follow up of 6 months of age.

Conclusion : HBeAg positivity in infants born to HBeAg positive mothers may result from the

maternofetal transmission and this HBeAg eventually disappeared without clinical significance. (J

Korean Pediatr Soc 2002;45:72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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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와 유사하게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율은 약 6-

9%
4, 5)
라고 보고되고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

로 인하여 보유자로 이행되는 경로는 전체 보균자의

40-50%가 임신 및 출산 중에 감염되는 주산기 수직

감염, 40-50%가 5세 경까지 가족내 보균자로부터 감

염되는 수평 감염, 나머지 5-10%가 급성 간염 후에

이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

소아에서 가장 중요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파

형태인 주산기 감염이란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감염되는 것을 말하며, 그 전파 경

로는 확실치 않으나 임신 중 태반을 통한 감염, 분만

시 감염, 출생 후 모체와의 긴 한 접촉에 의한 감염

등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재태기간 중의 감염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분만시 HBsAg 양성인 양수나 혈액

을 흡인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B

형 간염 산모 중 HBeAg 양성인 경우 전염력이 강하

여, 이러한 산모에 출생한 유아의 90%가 보균자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7)
. 그러나 혈장 백신의 도입으로

고위험군 신생아의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율은 7-30

%로 감소되었으며
7-12)
, B형 간염 면역 로불린을 같

이 사용한 경우는 3-15%까지 낮아졌다
7-12)
.

이에 본 연구는 HBsAg과 HBeAg에 모두 양성인

간염 보균산모에서 분만 전이나 분만 중에 신생아로

태반을 통한 HBeAg의 전파 빈도와 추적 관찰을 통

해 HBeAg의 소실율과 소실시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한림의대 강남성

심병원에서 출산한 산모 총 4,338명 중 HBsAg 양성

인 산모에서 HBeAg 검사를 시행하 으며 그 중

HBeAg 양성인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에서 HBsAg

과 HBeAg 검사를 시행하 다. 이들 신생아에서 수동

및 능동 면역 투여 직전인 출생 후 수 시간 내에 정

맥에서 채혈하 으며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enzyme

immunoassay)으로 측정하 다. 그 중 HBsAg 음성

이며 HBeAg 양성인 신생아를 대상으로 HBeAg의

양상을 추적 관찰하 다. 이들 신생아의 간기능 검사

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특별히 언급하지 않

았다. B형 간염 보균산모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에

게 출생 직후 HBIG 0.5 mL와 간염 백신 0.5 mL를

대퇴부의 양쪽에 각각 근육 주사하여 수동 및 능동

면역을 실시하 다. HBeAg에 대한 추적검사는 생후

1개월부터 시작하여 주로 2-6개월에 시행되었다.

결 과

1996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분만한 산모의

총 수는 4,338명이었으며 이중 HBsAg 양성은 213명

으로 4.9%의 양성률을 보 다. 213명의 B형 간염 보

균 산모 중 183명의 산모에서 HBeAg 검사를 시행하

고 HBeAg 양성은 76명(41.5%)이었다.

HBsAg 양성이면서 HBeAg 양성인 산모에서 출

생한 신생아 76명 중 HBeAg 검사를 시행 받은 신

생아는 49례 고 그 중에서 HBsAg은 음성이면서

HBeAg 양성은 36례로 73.5%의 양성률을 보 다.

Table 1. Laboratory Follow up in Infants with
HBeAg at birth Born to HBeAg Positive Mother
(n=22)

Case

First follow up Second follow up

Age
(months)

Result
Age

(months)
Resul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3

6

2

8

8

11

10

2

15

1

4

3

2

2

2

12

11

3

5

1

2

6

－

－

－

－

－

－

－

－

－

＋

－

－

－

－

－

－

－

－

－

－

－

－

7

(HBsAg ＋)

－

*
This case with HBsAg-negative and HBeAg-posi-
tive at birth showed HBsAg-positive in follow up
at 6 months of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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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HBeAg 양성인 신생아 중 추적관찰이 가능하

던 경우는 22례로 1개월에서부터 추적검사가 시행

되었다. 되도록 이면 2-6개월 사이에 추적검사를 시

행하고자 하 으나 몇 경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6개월 이후의 추적검사는 대개 규칙적인 방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6개월 이내에 추적검사가 가능하

던 14례(63.6%) 모두에서 HBeAg이 소실되었다. 이

들 22례 중 1례에서 6개월에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HBeAg은 소실되었으나 HBsAg은 양성으로 나왔다

(Table 1).

고 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모체에서 신생아로 감염되는

기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태반

을 통해, 분만시, 출생 후 초기의 긴 한 접촉에 의해

주산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13)
. B형 간염 바이러스

는 태반을 통하여 감염되어 신생아에서 HBsAg 양성

으로 검출될 수도 있으나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신

생아에서 HBsAg이 생후 6-8주 경에 양성으로 검출

되는 것으로 보아 경태반 감염보다는 분만시나 그후

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시사한

다고 할 수 있다. Beasley와 Hwang
14)
은 신생아를 평

균 1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38.1%에서 감

염되어 대부분 출생 후 3-5개월 사이에 HBsAg이 양

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태반 감염보다는 분만시

및 산욕기에 감염이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

우리나라 산모의 HBsAg 양성률은 7.6%
15)
, 4.7%

16)
, 4.5%

17)
로 각기 보고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9%로 이와 유사했다.

HBsAg 양성 산모에서의 HBeAg 양성률은 41.5%

이었으며, 서 등
16)
은 43.5%, 김 등

17)
은 55.4%로 보고

하 다. HBsAg과 HBeAg이 모두 양성인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에서 HBeAg의 양성률은 서 등
16)
은

71.9%, 김 등
17)
은 75%로 보고하 으며 본 연구에서

는 HBsAg은 음성이면서 HBeAg은 양성인 신생아는

73.5%로 유사하 다. Arakawa 등
18)
, Lee 등

8)
, Gou-

deau 등
19)
은 신생아의 제대 혈청에서 시행한 검사에

서 HBeAg 양성률을 88%, 63%, 54%로 보고하여

HBeAg이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반을 통해 이동한 것

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HBeAg이 적은 분자량

이므로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20)
, 신생아에서 HBsAg 음성이면서

HBeAg이 검출된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로 보기보다는 태반을 통해 HBeAg이 이동한 것

으로 추측된다
21)
.

HBeAg은 HBsAg이 양성인 혈청에서 검출되는 가

용성의 nonparticulate Ag으로서, 분자량이 약 19,000

dalton 인 free-HBeAg과 분자량이 300,000 dalton

이상인 IgG-HBeAg의 두 형태로 존재한다
22)
. Taka-

hashi 등
21)
은 실험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

된 침팬지에서 처음에는 free HBeAg이 혈액 중에 나

타난 후 점차적으로 IgG와 결합한 형태의 HBeAg으

로 이행되며 감염의 마지막 단계에서 free HBeAg은

사라지고 IgG-bound HBeAg이 나타나서 HBeAg의

작용을 보여주고 마침내는 IgG-bound HBeAg이 사

라지면서 anti-HBe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Free

HBeAg은 태반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IgG-bound

HBeAg은 IgG 수용체에 의해 태반의 표면에 부착한

뒤에 태아의 혈액 내로 전달된다고 한다
23)
.

이에 본 연구에서 HBsAg과 HBeAg이 양성인 산

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에서 HBsAg은 음성이면서

HBeAg은 양성인 36례 중 22례를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 22례 모두에서 HBeAg은 소실되었으며 그 중

1례에서 생후 6개월에 HBeAg은 소실되었으나

HBsAg이 양성이었다. 22례 모두는 출생 후 HBIG

0.5 mL와 간염 백신 0.5 mL를 대퇴부의 양쪽에 각각

근육 주사하여 수동 및 능동 면역을 받았다. 22례가

모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

히 어느 시기에 HBeAg이 소실하는 지는 알 수 없었

으나 생후 1개월에 시행한 경우가 2례 있었으며 1례

는 생후 1개월에 음성이 되었고 다른 1례는 양성이었

고 7개월에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소실되었다. 생후

2개월에 추적 검사를 시행한 6례 모두에서는 음성이

었으며 다른 예는 추적검사가 더 일찍 되지 못하 고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되지 않았으며 항원가도 측정하

지 않아 HBeAg이 음성이 되는 시기를 정확히 추정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반 이상에서 2-6개월 사이에

는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이 시기에 대개 소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유사하게 Inaba 등
24)
이 제대

혈청에서 HBsAg 음성이면서 HBeAg 양성인 신생아

의 HBeAg의 역가를 추적한 결과 생후 1개월에 출생

당시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며 2개월에 2/3가 사라지

고 5개월에는 모두 HBeAg이 소실되었다고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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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Wang과 Zhu
25)
는 HBeAg 양성인 보균산모

15례 중 HBeAg 양성인 신생아는 7례 고 1례만

HBsAg과 HBeAg이 양성이었으며 생후 1개월에 시

행한 결과는 새로운 HBsAg 양성은 없었고 출생시

갖고 있던 HBsAg이 지속되었다고 보고하고 HBeAg

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또한 이 저자들은

이 결과로 보아 HBeAg이 산모에서 신생아로 태반을

통과하여 이동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산모에서 태반을 통해 전달된 HBeAg의 역할

및 소실 시기에 대한 보고는 드물지만 산모로부터 전

달된 anti-HBc에 대한 소실 시기와 향에 대한 보

고와 비교해 본다면 Lee 등
26)
은 anti-HBc 양성 산모

에서 출생한 신생아 모두가 anti-HBc 양성이었으며

2/3이상이 12개월 이내 소실되고 1례를 제외한 모

두가 2년 이내 소실되었다. 또한 이들 신생아에게

HBIG을 주었으며 이것과 anti-HBc의 추적검사에서

산모로부터 전달된 anti-HBc에는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 태반을 통해 산모로부터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 다. Lo 등
27)
은 anti-HBc 양성이 1년

이상이 19.7%,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2.9% 으며

3년까지는 유지되지 않고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 다.

또한 Chung 등
28)
은 산모로부터 전달된 anti-HBc의

소실시기는 모든 예에서 6개월 미만에 소실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HBeAg이 양성인 간염 보

균산모에서 전달되는 신생아의 HBeAg은 감염이라기

보다는 태반을 통과한 산모의 HBeAg으로 일시적인

양성으로 나타났다가 대개 수개월 내에 특이한 임상적

인 문제없이 소실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정

한 추적검사 시기와 항원 역가의 측정으로 좀 더 정확

한 소실시기 및 anti-HBc나 HBcAg과 같은 표식자

와의 관계와 함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목 적: HBsAg 양성이면서 HBeAg 양성인 산모에

서 태어난 신생아에서 출생 직후 HBsAg은 음성이면

서 HBeAg 양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 법: 1996년 12월부터 1999년 3월까지 HBsAg

과 HBeAg이 모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중에서 HBsAg 음성이면서 HBeAg 양성인 신생아

22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하 다.

결 과:

1) 분만 산모의 총 수 4,338명 중 HBsAg 양성은

4.9%(213/4338), HBsAg 양성인 산모에서 HBeAg을

검사한 183례 중 HBeAg 양성은 41.5%(76/183)이었

다.

2) HBeAg 양성인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에서

HBeAg 검사를 시행 받은 49례에서 HBsAg 음성이

고 HBeAg 양성인 신생아는 36례로 73.5%이었다. 이

중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22례에서 태반을 통해 전달

된 HBeAg이 2개월 내에 소실된 경우가 7례(31.3%)

로 가장 많았으며 90%이상이 12개월 내에 소실되었

으며 결국 22례 모두에서 소실되는 소견을 보 다. 단

1례에서 HBeAg은 소실되었으나 6개월에 HBsAg이

양성이었다.

결 론: HBeAg이 양성인 간염 보균산모에서 신생

아의 HBeAg은 감염이라기 보다는 태반을 통해 전달

되는 산모의 HBeAg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며 임상적

인 문제없이 소실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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