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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살시도는 큰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는 여러 해결방안

을 통해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

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상으로서의 중독

고려 학교 의과 학 응급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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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decrease the suicide death rate over the last decade. Suicide attempts,

particularly non-fatal attempts, are the most powerful known risk factor for a completed suicide. An analysis of sui-

cide attempt methods will help establish the effective preventive action of suicide. Fit prevention according to the

method of suicide attempt may decrease the incidence of suicide death. Self-poisoning is suggested as a major

method of bo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e death.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if a self-poisoning patient

is a suitable target for the prevention of the suicide.

Methods: This was retrospective analysis of a prospective cohort, which included patients who presented to the

emergency department (ED) after a self-harm or suicide attempt from Jan 2013 to Dec 2017. The proportion of

methods in suicide attempts, psychological consultation, and fatality according to the suicide attempt method were

analyzed. The types of poison were also analyzed.

Results: Poisoning was the most common method of suicide attempts (52.1%). The rate of psychological consulta-

tions were 18.8% for all patients and 29.1% for poison patients (p<0.001). The rate of mortality in poisoning was

0.6%. Psychological consultation was performed more frequently in admission cases than discharged cases. The

most common materials of poisons was psychological medicines and sedatives that had been prescribed at clinics

or hospital.

Conclusion: Self-poisoning is a major method of suicide attempt with a high rate of psychiatric consultation, low mor-

tality rate, versus others methods. The prevention of suicide death for suicide attempts may focus on self-poisoning,

which is the major method of suicide attempts. A suitable aftercare program for self-poisoning may be an effective

method for preventing suicide if an early diagnosis and manage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through psychiatric

consultation can be made, and early connection to social prevention program for non-fatal patients ar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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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손상 환자 중 자살시도자의 비율은 2014년 1.7%,

2015년 1.8%, 2016년 1.8%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1,2).

중독은 자해자살시도 및 자살의 주요 수단으로 인지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중독에 의한 손상 또한 그 비율이 2014

년 2.4%에서 2016년 2.5%로 증가하 다2-4). 자살시도자

들은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자살사망과 관련

이 높으므로, 자살시도자를 상으로 한 자살예방프로그

램을 많은 국가들이 운 하고 있다5,6). 특히 이전 자살시도

에 사용된 수단이 실제 자살수단으로 부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살시도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법을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추가한다면 자살예방사

업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7). 국내의 병원단계에

서 접하게 되는 중독의 주요 이유는 자살 시도나 충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적 중독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험

및 여러 발표 자료를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다4,8). 아울러,

자해자살시도 환자에서 중독은 주요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일개 병원에서 축적된 자해자살시

도자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의 집중관리 상으로서 중독

환자가 적합한지 분석해 보고자 하 다. 이 연구는 향후

자살예방을 위한 규모 사업을 위한 예비 연구로 계획되

었다.

연구방법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고려 학교병원 응

급센터의 자해자살 데이터에 등록된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자해자살데이터에는 자해 및 자살을 목적으로 손상

후 응급센터를 방문한 환자들이 전향적으로 등록되었으

며, 환자의 나이, 성별, 응급실 치료경과(입원, 전원, 귀가,

사망) 및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상으로

서의 중독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1) 자살시

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인지9), 2) 응급실에서의 정

신건강의학과 협진율10), 3) 낮은 사망률을 설정하 다11).

자살시도의 여러 수단 중 가장 흔한 수단을 표적으로 할

경우 자살예방의 상자를 부분 포함할 수 있는 점, 정

신건강의학과 협진을 통해 자살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정

신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비치명적 자살시도가 자살재시도 및 자살로 이어질 주요

위험인자인 점이 상기 기준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었다4,9,10-12).

자살시도 후 자살 재시도나 자살사망은 응급실 귀가 후

빠른 기간 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과 귀가 자살시도

자를 위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 현재 국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점, 입원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부

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결과에 따라 자살시도

의 주요 수단 여부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을 세부 분석

하 다3).

아울러, 자해자살수단으로서 중독의 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해자살 중 중독의 비율과 연도별 비율의 변화를 조

사하고 중독환자와 비중독 자살시도자의 치료결과에 따

른 정신건강의학과 협진률을 분석하 다.

자해자살시도 수단의 종류는 음독, 가스흡입, 신체상해,

목맴, 뛰어내림으로 분류하 으며, 음독을 포함하여 여러

수단을 같이 사용한 경우 복합수단으로 분류하 다. 자상

이나 둔상에 의한 자살시도는 신체상해로 분류하 다. 연

탄이나 착화탄, 자동차 배기가스를 이용한 자살시도는 가

스흡입으로 분류하 다. 중독은 자해자살시도 수단 중 음

독, 가스흡입, 및 음독을 포함한 복합수단인 경우로 정의

하 다. 중독의 경우 중독물질의 종류를 의무기록을 통해

추가 조사하 으며, 약물을 음독한 경우 구입경로에 따라,

처방약, 약국, 가내비치,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 다. 치료

결과는 사망, 입원, 귀가, 전원으로 분류하 다.

이 연구는 본원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동의

서 취득은 면제되었다.

결 과

1. 연구 상의 특성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해자살데이터에

등록된 환자수는 총 937명있었다. 남자가413명, 여자가

524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1±17세 다. 자해자살 시도

의 방법은 중독 488건(52.1%) [음독 419건(44.7%), 가스흡

입 56건(6.0%), 복합 13건(1.4%)], 신체상해 373건(39.8%),

목맴 44건(4.7%), 뛰어내림 19건(2.0)의 순이었다. 이 중

202명(21.6%)가 입원치료를 받았고, 43명(4.6%)는 전원 되

었다. 673명(71.84%)이 응급실 치료 후 귀가하 다(Fig.

1). 응급실에서 19명, 입원 후 3명 모두 22명(2.3%)이 자

해자살시도로 사망하 다(Fig. 1).

2. 자해자살시도의 주요 수단으로써의 중독

중독을 수단으로 사용한 건은 488건(52.1%)으로 자해

자살의 가장 흔한 수단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손목이나 체

간 부위를 칼 등으로 베거나 찌른 신체적 상해가 자해자살

의 주요 수단이었다(Fig. 2). 지난 5년간 자살시도 방법 중

중독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저 48.7%에서 최고 55.4%로

연도별 큰 변화는 없었다(p=0.538,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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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부분은 음독(86.1%)에 의해 발생하 으며, 다

음으로 착화탄 등에 의한 가스흡입, 복합시도의 순이었다.

중독물질의 종류는 약물이 352건(72.1%) 화학물질 71건

(14.5%), 착화탄 46건(9.4%), 자연독성물질 1건(0.2%),

미상 18건의 순이었다. 중독물질이 약물이었던 352건 중

256건(72.7%)이 병의원 처방약물이었으며, 약국에서 구

입한 비처방약물이 37건(10.5%), 가내비치 의약품이 26

건(7.4%)를 차지하 다. 처방약물 중 225건(87.9%)은 정

곽문환 외: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상으로서의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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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mposition and disposition of the study patients.

Fig. 2. The distribution of methods for suicide attempts through the study years. The ratios of self-poisoning were 50-60% of all suicide
attempt despite of the change of years.



신질환치료제나 진정수면제 고, 그 외 처방약물이 31건

(12.1%)를 차지하 다.

3. 응급실에서의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

자해자살 시도자 중 176명(18.8%)이 응급실에서 정신

건강의학과 협진을 받았다. 자살시도 수단별정신건강의

학과 협진율은 중독 29.1%, 뛰어내림 15.8%, 신체상해 및

목맴 각각 7%의 순이었다(Fig. 3) (p<0.001). 중독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은 평균 29.1% 고 비중독 자살시

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은 7.6% 다(p<0.001).

4. 자살시도 수단별 치료결과 및 병원내 사망률

자살시도 수단별 입원율은 목맴, 34.1%, 뛰어내림 31.6%,

중독 29.1%의 순이었고, 병원내 사망률은 뛰어내림 31.6%,

목맴 29.5%, 중독 0.6%의 순이었다(Fig. 4). 치명적 자살

시도 수단은 목맴과 뛰어내림이 중독과 신체상해는 비치

명적 자살시도수단으로 나타났다(Fig. 4).

5. 치료 결과별 자살시도의 주요 수단 및 정신건강의학

과 협진율

자살시도 후 입원 환자의 부분은 중독(71.4%)에 의한

자살시도자 고, 귀가한 환자의 부분 신체상해(48.3%)

와 중독(46.8%)에 의한 자살시도자가 차지하 다(Fig.

5). 사망의 주요 원인 수단은 목맴 13건, 뛰어내림 6건, 중

독 3건(음독 2건, 가스흡입 1건)의 순이었다(Fig. 5).

응급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은 입원(46.2%)하는

경우가 전원(20.9%), 귀가(11.1%)하는 경우보다 의미 있

게 높았다(Fig. 5).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 후 사망한 3명을

제외한 199명이 재원기간 중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을 받았다.

6. 치료결과별 중독 및 비중독 자살시도자 간 정신건강

의학과 협진율의 차이

치료결과가 입원이거나 귀가인 환자군에서 중독에 의한

자살시도자의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이 비중독 자살시도

자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입원군; 중독:비중독=54.9%:

24.6%, p<0.001, 귀가군; 중독:비중독=18.4%:4.7%, p<0.001)

(Fig. 6).

고 찰

본 연구는 자살시도 수단을 분석하여 자살예방사업의

적정 상군으로 중독이 적합한지를 분석하 다. 자살시

도 수단과 실제 자살 수단과의 연관성에 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2010년 스웨덴에서 보고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

성에서 자살시도의 방법이 치명적일수록(목맴, 뛰어내림,

총상) 1년 내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26-47%로 높

았고, 비치명적 방법(중독, 신체상해)의 경우 3.1-3.7%로

낮았다고 보고하 다7). 아울러, 이들 중 실제 자살로 이어

진 경우 이들이 사용한 자살수단은 이전 자살시도 때 사용

한 수단과 부분 일치한다(57-93%)고 보고하 다7).

Jamison 등11)은 자살 사망자 중 과거 자살시도의 경험이

있는 경우 총상보다 중독에 의해 사망한 확률이 2배 가량

높았다고 보고하 다11). 두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유추해

볼 때 자살은 이전 자살시도 때의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자살의 주요 수단은 중독과 같은 비치명적 수단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다수의 비치명적

자살시도 수단을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able 1). 자해자

살 시도 중 약 50% 이상은 중독을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그 비율에 변화는 없었다. 아울러, 중

독은 자살시도 후 입원하거나, 전원, 귀가하는 환자 모두

에서 자살시도의 주요 수단이었다. 자살시도자에 해 응

급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18.8%로 낮았으나, 중독에 의한 자살시도와 자살시도 후

입원하는 경우 상 적으로 협진율이 높았다. 자살시도 후

사망은 목맴과 뛰어내림에 의해 발생하 으며, 중독과 신

체상해는 비치명적 자살시도 수단이었다. 아울러 중독에

사용된 물질의 부분은 처방약이었으며, 처방약은 정신

질환치료제나 수면제가 부분을 차지하 다. 이상의 결

과로 중독은 자해자살시도의 비치명적이나 주요 수단이

며 응급실에서의 상 적으로 높은 정신과 협진율을 고려

할 때, 타 자살수단에 비해 향후 자해자살시도자를 상으

로한 자살예방사업에서 집중관리 상으로 적합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귀가하는 중독환자의 경우 타 자살수단에 비해 정

신과 협진율이 높았으나, 입원군에 비해서는 의미 있게 낮

았다. Fedyszyn 등3)은 덴마크에서 자살시도 후 응급실을

방문했던 환자를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

과를 발표하 는데 이들 중 16% 정도가 자살재시도나 자

살사망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의 재시도나 자살의 시기는

응급실 퇴실 후 빠른 기간 내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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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ate of psychologic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methods of self-harm and suicide attempt (p<0.001).

Fig. 4. The differences in the disposition and the fatality according to the suicide attempted methods. Fall-down and hanging were fatal
methods and self-poisoning and physical insults were non-fatal methods of suicide attempts (p<0.001).



다. 재시도의 가능성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귀가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지지할 사회적 시스템이 강

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경우 오

로지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귀가 자살 시도자가 자살예방사업과 같은 사회시스템

내로 유입될 수 있는 추가적 제도보완이 시급해 보인다13).

Borschmann 등7)에 따르면 자살 시도로 입원한 환자

중 51%에서 한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이 진단되었다고 보

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에서 중독환자를 상으

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시행할 경우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이 및 치료가 가능하고 이는 자살예방으로 이어질 것

으로 판단하 다. 중독은 다른 수단에 비해 정신건강의학

과 협진율이 높아 정신건강의학적 자살예방에 다른 자살

시도 수단에 비해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orschmann 등7)은 연구에서 자살의 위험 요소로 많이

알려진 약물오남용의 병력 외에 수면장애를 제시하면서,

기존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수면장애에

한 맞춤형 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다. 본 연구에서

도 중독의 주요 물질 중 하나는 진정수면제 다. 따라서,

처방 받은 수면제를 자살시도의 수단으로 사용한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에 한 처방이나 개입이 자살 재시도 및 자

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독의 부분은 처방약의 과량 음독에 의

해 발생하 다. 현재 정신질환 및 수면제는 단기 처방이

드물고 복약은 환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충동이나 자살사고에 따른 과량음독을 막기 위한 개

인약통의 개발 등은 시스템적 자살예방의 예시일 수 있다14).

과거 우리나라에서 제초제음독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

기 위해 제초제에 한 생산 및 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된 바 있으며, 이 사회규정으로 인해 제초제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낸 적이 있다15).

국내 병원단계에서 중독환자의 의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들이 산발적으로 보고되어 왔다8,16). 이 보고들의 공통

된 특징은 지역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독의 부분 이

유가 자살시도를 포함한 의도적 중독이었다16). 그러나, 자

해자살시도자 중 중독이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하 다. 저자들은 자살 예방하기 위한 집중관

리 상으로서의 중독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자살시

도의 주요수단인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율, 치명률을 고

려하 다. 현재 자살시도자를 상으로 한 자살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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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omposition of suicide attempted methods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of patients. Self-poisoning was a main method in
patients who had admission, transfer out, and discharge to home. The rate of psychologic consultation (linear curve) at emergency
department (ED) was higher in admission cases than discharge cases (p<0.001).



에서 적합한 상을 찾기 위한 체계적 연구 보고는 많지

않다9). 정신병력, 약물의 오남용 병력 등의 위험인자와 함

께 나이, 성별차이, 교육수준이나 환경 등을 고려한 정신건

강서비스의 제공 등의 다양한 예방법이 제시되고 있다9,10,17).

자해자살의 정신건강의학적 고찰뿐 아니라 주요 시도방

법에 한 분석이 더해진다면 현재 국가 및 지역에서 시행

되는 자살예방사업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아울러, 자해자살 시도의 주요 수단인 중독에

한 국가 차원의 노출정보 관리를 통해 중독 맞춤형 예방

정책을 추가한다면 자해자살 예방의 효과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현재 한국은 국가 단위의 중독노출정보를 수집할 체계

를 갖추고 있지 않다. 국가적 중독노출정보 수집 및 관리,

분석은 사고로 인한 중독의 위험을 미연에 예방할 있을 뿐

아니라 의도적 중독의 패턴을 이해하고, 주요 이용 물질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 자해 및 자살 시도를 예방하는데 효과

적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중독관리를 위해 중독

감시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18). 저자들은 국가 차

원의 중독정보 관리가 자해자살 예방의 측면에서도 가치

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일개 의료기관에서 수집

된 자해자살환자군이므로 그 특성을 국가적 단위로 일반

화 시켜 해석하기 어렵다. 향후 자해자살 관련 국가 책

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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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the rate of psychologic consultation at emergency department (ED) between self-poisoning and others according to
the disposition. The psychologic consultation rates of self-poison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methods in both
admission and discharge.

Table 1. Target group for suicide prevention with consideration of majority, psychologic consultation, and fatality of method in suicide
attempts

Suicide attempted methods Majority (%) Psychologic consultation (%) Fatality (%)

Self-poisoning 52.1 29.1 00.6
Physical insults 39.8 07.0 00.0
Fall-down 02.0 15.8 31.6
Hanging 04.7 06.8 29.5



료 등을 활용해서 전국적 자해자살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중독의 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집단은 2013-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집된 바, 2013-4년의 자해자살군에서 누락

된 자해자살 시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

독환자의 경우 초기 중독여부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해자살 상군에서 누락될 수 있다. 그러나,

자해자살 시도자 중 중독이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는 것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본 연구

에 사용된 데이터는 귀가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여부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연계 유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

고, 자살 재시도나 자살로 이어졌는지에 한 추적결과가

없어 실제 자살시도 수단별 예방 치료 및 그 성적을 알 수

없다. 향후 전향적 코호트 구축이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

업과 일선 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 상자 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전향적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중독은 자해 자살시도의 주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타 자살시도 수단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협진율이 높았고 사망률은 낮았다. 중독환자의 부분

은 응급실 치료 후 귀가하므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관리체계 및 자살예방사업과 맞춤형 연계가 필

요하다. 게다가, 자살시도 수단으로 중독을 선택하는 사람

들 중 다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수면에 어려

움이 있어 수면제를 처방 받는 경우이거나,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를 사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신질환이나

수면장애는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살시도자 관리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이나 불면증 치료

제를 음독한 경우 급성기 관리 뿐 아니라 장기간의 지속적

자살예방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자살시

도자 중심의 자살예방사업에서 중독환자 맞춤형 자살예

방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중독정보관리 시

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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