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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임상 중독 역에서 치료 발전 속도와는 달리 진단과 예

후 예측 분야 발달은 제한적이다. 다양한 중독 물질을 검

출하고 직접 농도를 측정할 수 있거나 예후 관련 효소 등

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몇몇 중독 물질에 한하여 가능하다. 또한, 중환자 역이

나 중증 외상환자에 한 다기관 등록사업 연구 발전으로

성인 중증 중독환자 예측을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aBIG score for poi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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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scoring tool that is comprehensively applicable and pre-

dicts fatality within 24 h of intoxication.

Methods: This was a cohort study conducted in two emergency medical centers from 2011 to 2012. We identified

factors associated with severe/fatality. Through a discriminant analysis, we devised the aBIG (age, Base deficit,

Infection, and Glasgow coma scale) score. To compare the ability of aBIG to predict intoxication severity with that of

previous scoring systems such as APACHE II, MODS, SAPS IIe, and SOFA, we determined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of each variable in predicting severe-to-fatal toxicity.

Results: Compared with the mild/moderate toxicity group (n=211), the severe/fatal group (n=143) had higher inci-

dences of metabolic acidosis, infection, serious mental change, QTc prolongation and hepato-renal failure. Age,

base deficit, infection-WBC count, and Glasgow Coma Scale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severe/fatal poi-

soning. These variables were combined into the poisoning “aBIG” score [0.28×Age group+0.38×WBC

count/103+0.52×Base deficit+0.64×(15-GCS)], which were each calculated to have an area under the curve of

0.904 (95% confidence interval: 0.868-0.933). The aBIG poisoning score had an equivalent level of severity pre-

dictability as APACHE II and a superior than MODS, SOFA, and SAPS IIe.

Conclusion: We developed a simplified scoring system using the four variables of age, base deficit, infected leuko-

cytosis, and GCS. The poisoning aBIG score was a simple method that could be performed rapidly on admission to

evaluate severity of illness and predict fatal severity in patients with acute intox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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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예측인자들이 개발되었지만, 임상 중독학 분야에

서는 다양한 중독 약물 종류와 역동학적 특성에 의해 일괄

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기 예측 인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1,2).

급성 중독에서는 유기인계, 파라쿼트, 일산화탄소 중독

에서 가장 많은 예후 예측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

통적으로 사용하는 중독중증점수(Poisoning Severity

Score, 이하 PSS)는 조기 예측 인자의 성격보다는 환자의

최종 임상 경과에 해당한다3,4). 일반적으로 중독환자 예후

는 APACHE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MODS (Multiple Organ Dysfunction

Score), SAPS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등의 중

환자 중증도 점수체계를 신 사용하나, 이는 15~30개 항

목이 포함되거나 24시간 소변량, 중심정맥압, 만성 병력,

환자 기본 신체상황, 양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응급

중독 처치 상황에서 적용이 매우 복잡하고, 특히 환자에

한 상세한 병력 청취가 어려운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5-11).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독 24시간 이내 측

정 가능한 단일 수치를 이용하여 예후를 조기에 예측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표적인 것이 라스고

우혼수척도(이하 GCS)이다. 파라쿼트 중독에서는 SIPP

(Severity index of paraquat poisoning), Yamaguchi

index, 염기결핍, 칼륨 수치 등이 중증도 예측인자로 개발

되었고, 유기인계 농약 중독인 경우에는 적혈구침강속도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이하 ESR), C-반응성

단백(C-reactive protein, 이하 CRP)와 cholinesterase이

임상 경과 예측인자로 연구되었다12-18). 일산화탄소중독이

나 항정신성 약물 중독환자에서는 심전도의 QTc 간격이

사망이나 심독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있

다19-21). 하지만, 이 수치들은 다른 음독 약제들에 일괄적으

로 적용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음독 약물을 알지 못하

거나 혼합 음독인 경우 분석이 어렵다.

본 연구는 중환자 집중 치료가 필요한 급성 중독 환자에

연관된 인자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한 간편한 예측식을 개

발하고자 하 다. 또한, 독성 물질마다 따로 적용되는 중

증도 인자를 통합하여 알아보고, 중독 환자에게 일괄적으

로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단순하고 중독 처치 24시간 이

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예후지표를 개발하고자 하 다.

상과 방법

본 연구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2개월간 두 곳의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15세 이상의 급

성 중독환자 449명 중 의무기록 확인이 어렵거나 탈원한

경우 11명, 음독 후 12시간 이상 경과되거나 타원에서 전

원된 경우 54명, 초기 검사실 소견이나 24시간 이상 추적

경과관찰이 누락된 환자 30명을 제외한 총 354명의 환자

를 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하 다(Fig. 1).

성별과 연령 등의 인구학적인 특성과 임상 독성학적 특

성, 혈액검사 소견, 동반된 합병증, 치료, 임상경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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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flow diagram of acute poisoning.



고 사망 여부에 해 의무기록을 토 로 분석하 다. 기본

적인 독성학적인 특성으로는 음독 약물, 음독 사유, 노출

경로, 중독 후 내원 시간, 음독량 등을 조사하 고, 내원

초기와 내원 24시간 내 가장 악화된 활력징후와 GCS, 심

전도의 QTc 간격, 동맥혈 가스 분석 소견, 혈중 백혈구치,

혈색소치, 혈소판 수치, ESR, CRP,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총 빌리루빈, 아스파르트산 아미노전

이효소(이하 AST),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이하 ALT),

아 라아제, 혈액요소질소(이하 BUN), 크레아티닌, 나트

륨, 칼륨 혈청 농도, 암모니아, myoglobin, 젖산 등을 분

석하 다. 임상 경과와 합병증으로는 입퇴원 여부와 최종

치료 결과, 병발된 합병증, 병원내 사망 여부를 분석하 다.

중증 임상경과와 연관된 인자를 알아보고자 Poisoning

severity score(이하 PSS) 0,1,2 grade에 해당되는 경우를

경도/중등도 임상경과군(mild to moderate toxicity)으

로, PSS 3, 4 grade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증/사망 임상경

과군(severe to death)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22). 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유의한 향 인자를 파악하 고, 이들 인

자들을 이용한 판별함수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중증 독성

예측지표인 aBIG (Age, Base deficit, Infection, and

Glasgow Coma Scale) 판별식을 구하 다23).

또한, 기존에 알려진 중환자 예후 지표인 APACHE II,

MODS, SAPS II, SAPS IIe (expanded SAPS), SOFA와

함께 새로운 지표인 aBIG에 한 중증 독성예후 예측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한 곡선하면적(Area Under the Curve: AUC),

민감도, 특이도, 양성과 음성 우도비(Likelihood ratio: 이

하 LR)을 비교하 다.

통계는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과 MedCalc 12.7

version을 이용하 고, 기술적 통계분석은 범주형 자료는

빈도수와 백분율(%)로,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Shapiro-

Wilk test에서 정규분포를 하지 않아 중앙값과 사분위값

범위(25~75 percentiles, Interquartile Range, 이하

IQR)로 그 특성을 표시하 다. 중증 임상경과에 따른 군

간 비교 시 연속형 변수 통계치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 고, 빈도분석은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이용하 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학적

인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전체 환자군 특성

중독환자의 연령은 52세(IQR 41~70세) 고, 남성은

190명(53.7%)이었다. 음독 후 내원까지 소요시간은 중앙

값 2시간(IQR 1~4), 의도적 중독이 295명(83.3%)으로 모

두 자살 목적이었고, 비의도적인 경우는 59명(16.7%)

다. 중독 약물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87명(24.6%), 살충

제 및 제초제 79명(22.3%), 일반의약품 59명(16.7%), 가

정용 화학물질 34명(5.7%)의 순이었다.

퇴원 당시 치료 경과로는 사망 57명(16.1%), 중증 후유

장애 35명(9.9%), 완치 170명(48.0%), 치료 중 자의퇴원

83명(23.4%), 전원 및 기타 9명(2.5%)이었다. 퇴원 기준 최

종 중증도는 PSS 0점인 무증상의 임상경과는 2명(0.6%),

PSS 1인 경도의 임상 경과는 125명(35.3%)으로 가장 많았

고, PSS 2인 중등도는 84명(23.7%), PSS 3인 중증군 80명

(22.6%), PSS 4인 최종 사망군은 63명(17.8%) 다.

2. 중증도에 따른 임상 특성 비교

최종 임상경과는 PSS 0, 1, 2 grade에 해당되는 경우를

경도/중등도군(mild to moderate)으로, PSS 3, 4 grade

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증/사망군(severe to death)으로

나눈 결과, 경도/중등도군은 211명(59.6%)이었고, 중증/

사망군은 143명(40.4%) 다.

단변량 인자 분석에서는 중증/사망군에서 GCS 점수가

낮은 경우, 24시간 이내 쇽 발생, 백혈구 수치, 크레아티

닌, 젓산 농도, 염기결핍, INR, 초기 심전도의 QRS와

QTc 간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간기능

수치와 myoglobin 상승, 사성 산증 또한 중증/사망군

에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 다(Table 1, 2).

3. 중증 임상 경과에 미치는 다변량 인자분석

중증 임상경과와 연관된 인자를 알아보고자 단변량 분

석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나타낸 연령 ,

GCS, 평균동맥압, 백혈구 수치, INR, 크레아티닌, 칼륨,

AST, ALT, 젖산, 마이오 로빈, pH, 염기결핍, 초기 심전

도 QRS와 QTc 간격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4

시간 이내에는 연령 , GCS, 백혈구 수치, 염기결핍이 중

증도와 연관된 인자로 나타났다(Table 3). 24시간 지표를

이용한 중증 중독 여부 판별 지표는 [(0.28×연령

)+(0.38 ×WBC/103)+(0.52×염기결핍)+0.64×(15-

GCS)] 다. Structure matrix 절 값 순서로 GCS

(0.660), 염기결핍(0.590), 백혈구수치(0.481), 연령

(0.323)순으로 분별에 향을 많이 미치며, 판별식의

Wilks’Lambda는 0.528로 주어진 데이터 특성을 잘 반

하 다(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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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linic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xicity
Mild to moderate Severe to death

p- value(n=211) (n=143)

Age (years) 48.0 (35.0-65.0) 59.5 (49.0-73.0) <0.0010
Sex (Male:Female) 105:106 85:58 0.073
Time from ingestion to ED (hours) 2.0 (1.0-4.5)0 2.0 (1.0-3.9)0 0.307
GCS at presentation 15.0 (13.0-15.0) 13.0 (9.0-15.0)0 <0.0010
Vital signs, initial

Mean arterial pressure (mmHg) 093.0 (83.2-103.3) 093.0 (70.8-110.0) 0.498
Pulse rate (beat per min) 84.0 (73.5-97.0) 088.0 (76.0-110.0) 0.013

Respiratory rate (breath per min) 20.0 (18.0-20.0) 20.0 (18.0-24.0) 0.012
Body temperature (。C) 36.5 (36.5-36.8) 36.5 (36.4-36.6) 0.437

GCS at 24 hours of admission 15.0 (13.0-15.0) 9.0 (5.0-13.0) <0.0010
Vital signs, at 24 hours

Mean arterial pressure (mmHg) 82.8 (73.3-93.3) 66.7 (51.8-80.9) <0.0010

ED: Emergency department, GCS: Glasgow Coma Scale
* p-value <0.05

Table 2. Comparison of laboratory characteristics at initial and in the first 24 hours of admission

Toxicity
Mild to moderate Severe to death

p- value*(n=211) (n=143)

At admission
Initial ECG changes

QRS complex (msec) 90 (84-98)0. 98 (86-110). <0.0010
QTc interval (msec) 456 (432-479). 480 (477-539). <0.0010

Worst scores in the first 24 h
Complete blood count

WBC count (/mm3) 0.8500 (6400-12560) 0.16000 (11700-22700) <0.0010
Hemoglobin (g/dL) 13.5 (11.9-14.8) 13.0 (11.9-14.3) 0.194

ESR 5.5 (2.0-11.0) 7.0 (3.0-17.0) 0.091
CRP 0.15 (0.11-0.28) 0.19 (0.10-0.47) 0.261
INR 1.02 (0.98-1.09) 1.06 (1.00-1.15) 0.001
Biochemical data

Creatinine (mg/dL) 0.84 (0.68-1.02) 1.43 (1.03-2.53) <0.0010
Sodium (mEq/L) 140 (138-142). 141 (137-145). 0.277
Potassium (mEq/L) 3.85 (3.60-4.12) 3.43 (2.89-4.25) <0.0010
AST (IU/L) 26.0 (20.0-35.0) 39.0 (26.7-62.3) <0.0010
ALT (IU/L) 18.0 (15.0-27.0) 24.0 (16.0-39.8) <0.0010
Total bilirubin (mg/dL) 0.63 (0.43-0.93) 0.64 (0.52-0.96) 0.208
Amylase (IU/L) 31.0 (21.7-53.8) 40.0 (25.0-68.0) 0.009
Ammonia (μmol/L) 29.0 (17.0-45.5) 24.0 (6.5-36.0)0 0.137
Myoglobin (IU/L) 40.5 (22.0-95.0) 101.5 (43.0-278.0) 0.002
Lactate 2.6 (1.6-3.7)0 5.3 (3.3-10.0) <0.0010

Arterial blood gas analysis
pH 7.41 (7.36-7.44) 7.28 (7.17-7.38) <0.0010
pCO2 32.9 (29.1-41.7) 32.1 (25.7-40.8) 0.609
pO2 088.4 (72.4-101.7) 082.2 (61.2-102.3) 0.026
Base deficit (mmol/L) 3.9 (1.0-5.7)0 9.3 (4.9-15.8) <0.0010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CRP: C-reactive protein,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 p-value <0.05



4. 새로운 지표 aBIG과 기존 중증도 분류 체계 비교

기존에 알려진 중환자 예후 지표인 APACHE II, MODS,

SAPS II, SAPS IIe, SOFA와 새로운 지표인 aBIG 점수에

한 중증 독성예후 예측을 비교하기 위하여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한 곡선하면적, 민

감도, 특이도, 양성과 음성 우도비를 비교한 결과 새로운

간편 지수인 aBIG score는 절단값이 11점을 기준으로 한

경우 가장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았다. 또한, 각 지표들과

의 비교에서 aBIG score는 APACHE II (p=0.716), SAPS

II (p=0.398)와 유사한 예측이 가능하 고, MODS

(p=0.024)나 SAPS IIe (p=0.001), SOFA (p=0.034)보다

는 분별력이 높았다(Table 4, Fig. 2).

고 찰

중환자 역이나 중증 외상환자에 한 연구 발전으로

다양한 조기예측인자나 사망 예측인자들이 개발되고 있

다. 해부학적인 구조, 환자 만성 질환 상태, 다발성 장기

손상 정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가 개발되어 전세계적

으로 임상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급성 중독

분야에서 진단과 예측은 아직 연구가 미약하다. 다양한 중

독 약물 종류와 역동학적 특성에 의해 일괄적으로 적용 가

능한 조기 예측 인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급성 중독에서는 유기인계, 파라쿼트, 일산화탄소 중독

등에서 가장 많은 조기 예측 인자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PSS는 조기 예측 인자의 성격보

다는 퇴원 당시 환자의 임상 결과에 해당하는 최종 치료

성적에 해당한다1,2). 가장 흔히 중독 환자 예후 지표로 사

용되는 것으로는 APACHE II, MODS, SAPS II, SAPS

IIe, SOFA 등의 중환자 예후 인자를 사용하나 이는 구성

항목이 15~30개로 복잡하고, 환자에 한 상세한 병력 청

취가 어려운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APACHE II는 12개의 임상

지표와 연령, 환자 평가 3개 역으로 구성되며,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내 가장 악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최소 0점에서 최 71점으로 계산되는데, 지표가 많고 점

수 구간이 균일하지 않아 적용이 복잡하다5,6).

SOFA (0~24점)는 hypoxic index, 크레아티닌, 빌리루

빈, Shock grade, 혈소판 수치, GCS로 총 6개 변수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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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gistic regression of the associating factors for prediction of severe to fatal poisoning

B p-value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At 24 hours of admission�

Age groups 0.253 00.002 1.288 (1.243-1.470)
[15-GCS] point 0.301 <0.001 1.184 (1.113-1.259)
WBC count/103 0.100 <0.001 1.105 (1.051-1.162)
Base deficit 0.169 <0.001 1.184 (1.113-1.259)

* Statisticall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Forward stepwise (Likelihood ratio) method.
* Included variables were age group, 15 minus GCS, mean arterial pressure, WBC count, serum creatinine, potassium, AST, ALT, lac-

tate, myoglobin, arterial pH, base deficit, and initial QTc interval.
� At 24 hours of admission: Overall percentage of predicted correct 84.9%, Nagelkerke R square 0.597, Hosmer and Lemeshow Test:

chi-square 11.885, df 8, significant=0.159

Table 4. Discriminative powers of each models for predictive severe to fatal toxicity

Cut-off* AUC (95% CI) Sensitivity Specificity +LR -LR

APHACHE II >160. 0.897 [0.861-0.934] 75.4 94.8 14.39 0.26
SOFA >500. 0.840 [0.797-0.883] 69.2 87.2 5.41 0.35
MODS >400. 0.861 [0.816-0.906] 74.6 87.9 6.17 0.29
SAPS II >330. 0.884 [0.843-0.926] 78.6 89.0 7.15 0.24
SAPS IIe >3.98 0.737 [0.681-0.794] 73.0 75.8 3.02 0.36
aBIG score, 24 H >11.0 0.904 [0.868-0.933] 86.5 80.0 4.33 0.17

APACHE: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BIG 24 H: Age, Base deficit, Infection, and Glasgow Coma Scale in the
worst 24 hours of poisoning, MODS: Multiple Organ Dysfunction Score, SAPS: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SAPSe: expanded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 Associated cut-off criterions were defined as values corresponding with maximal Youden index J.



성되어 다른 점수체계에 비해 단순하기는 하지만, 심혈관

계 저혈압 점수 체계가 강압제 사용이 포함되고, 반드시

동맥혈가스분석이 필요하다7,11). MODS점수(0~24점)는

SOFA와 유사하지만, 지표 점수 간격 배치가 약간 다르게

적용되고, 심혈관계 평가 지표로 PAR (Pressure-adjust-

ed heart rate)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심정맥압 측정이 필

수적이다7).

SAPS II (0~56점)는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내 가장 악

화된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14개의 임상지표로 구성

되는데, 이 중 24시간 소변량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고,

APACHE II, MODS, SOFA와 마찬가지로 임상 지표별 배

점이 0~4점씩으로 동일하여 향력에 따른 차등이 조정

되지 않았다8,9). 이를 고려하여 만든 expanded SAPS II

점수체계는 기존의 SAPS II배점에 연령 보정 점수, 성별,

중환자실 입실 전 재원일수와 병동 종류, 내과계 환자 여

부, 중독 환자 여부 등 6개의 임상지표를 추가한 지표로,

중독 환자에 한 가산 배점이 있으나 배점 기준이 급성기

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SAPS 3 점수체계

가 개발되어 검증작업 중에 있다10).

본 연구진은 중독 환자의 인자분석과 예측 판별함수모

형을 통하여 중증 중독환자 예측인자인 연령 , 염기결핍,

백혈구 수치, GCS 점수 등 4개의 지표로 단순화한 aBIG

점수체계를 개발하 고, 중증 중독환자 예측에서 기존의

APACHE II와 동등한 예측 성과를 나타내며, MODS,

SOFA와 SAPS IIe보다는 나은 예측도를 나타냈다. 특히,

Table 4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민감도는 6개 점수 체계 중

가장 높았고, 음성 우도비도 0.1에 가장 가까운 매우 유용

한 지표임을 보여주었다. 일부 유럽 소아 외상환자 연구에

서 사망 예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함수식과 유사

한 BIG 점수(Base deficit, INR, GCS)를 개발하여 검증

중에 있다24). 염기결핍과 GCS는 동일하지만, 성인 중독환

자에서 도출된 본 aBIG 지표는 연령과 감염이 중요한 인

자지만, 소아 외상의 BIG 점수는 외상성 혈액응고장애가

주요 인자임을 나타내고, 소아 상이라 연령이 인자로 선

택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중증/사망 중독에 미치는 향인자 분석을 위하여 시행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판별함수분석 결과 GCS가 가장

향을 많이 미쳤고, 염기결핍, 백혈구 수치, 연령 순으

로 향을 끼쳤다. 이는 이전 개별 약물에 한 연구 결과

들과 유사한 결과 다4,12,13,16,22). 하지만, 이들 선행 연구들

은 개별 약물에 제한적으로 적용하 고, 포괄적인 연구에

서도 지표 개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중증도 예

측 모형 개발과 함께 본 연구에서 얻어진 인자분석을 토

로 중독 환자에서 감염(백혈구 수치), 쇽과 사 장애(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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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s of APACHE II, SAPS IIe, MODS, SOFA, and aBIG scoring system for predictive
fatality in acute poisoned patients.

Fig. 2. APACHE: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aBIG 24 H: Age, Base deficit, Infection, and Glasgow Coma Scale
in the worst 24 hours of poisoning, MODS: Multiple Organ Dysfunction Score, SAPS IIe: expanded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II, SOFA: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결핍) 교정이 중요한 조기 치료전략임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공용 프로토콜에 의한 자료수

집이지만 2개 병원에서 진행되어 입력과 관찰자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중독 관련 점수 체계

는 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의견 일치법을 사용하

고, 중증도 점수 환산표는 엑셀 함수표를 만들어 일괄 계

산하 다. 둘째, 조기 예측 모형을 산출하고 치료 프로토

콜 차이나 치료시점 지연으로 인한 향을 줄이고자 전원

온 환자와 음독 후 24시간이 경과된 환자를 모두 제외한

결과, 중증 중독 환자 일부가 제외된 점이다. 마지막으로,

PSS 특성 상 혼수상태인 경우 PSS 3 이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GCS가 과 평가 분석된다는 점이다. 즉, 진정수

면제에 의한 일시적인 깊은 혼수인 경우에도 PSS는 3점으

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증도가 과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현재 개발된 점수체계를 다기관 참여연구

를 통하여 검증작업을 시행 중이며, 향후 중독 물질, 치료

내용, 기저질환 등도 모두 고려된 작업을 통하여 모형을

재수정 및 검증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중독 환자의 인자분석과 예측 판별함수모형

을 통하여 중증 중독환자 예측인자인 연령 , 염기결핍,

백혈구 수치, GCS 점수를 이용한 aBIG 점수체계를 개발

하 고, aBIG 점수체계는 간편하면서도 중독환자의 중증

도 예측에서 기존의 APACHE II와 동등한 예측 성과를 나

타내며, MODS, SOFA와 SAPS IIe보다는 나은 예측도를

나타냈다. 향후 지표 모형에 한 보완과 재평가, 검증에

해서는 추가적인 전향적 다기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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