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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atistically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 who visited 
the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korean medicine hospital(KMH) in Daejeon before and after 
COVID-19.
Methods: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dical records of 63,185 patients who received treatment at KMH 
in Daejeon for 3 years from January 1, 2018 to August 31, 2020. Data were classified by year, month, new/old type, 
gender, age and Disease group. IBM-SPSS-Statistics ver25.0.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Results: 1.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gender, the rate of new patients after COVID-19 outbreak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years. The old patients showed an increase in the rate of visits by men and a decrease in the 
rate of visits by women.
2.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age group, the rate of new patients was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year. the rate 
of patients in their 20s and 50s decreased, and the rate of patients over 60 increased.
3.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frequent disease,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the number of patients decreased 
in 14 disease groups excluding cervical sprains among the 15 frequent disease groups. 
4. For inpatients, even after COVID-19 outbreak, the results of all variables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years.
Conclusions: After COVID-19, on outpatients, the percentage of female visits, the percentage of patients in their 20s 
to 50s and Number of patients with frequent disease decreased significantly. On Inpatients, the results of all variables 
were similar to those before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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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경 중

국 후베이성에서 처음 발병한 뒤 중국 전역과 대한민

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전파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1,2).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 세

계 114개국에서 약 118,000명의 확진자와 4,2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인 2020년 03월 11일,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코로

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로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3). 대한민국

에서도 2020년 01월 20일에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뒤 감염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

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26,385명, 사

망자 463명에 달한다4). 이러한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이동 제한 정책을 통해 강력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5). 사회적 거리두기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접촉

을 최소화하여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공중보건학적 

감염병 통제 전략으로, 미국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권고한 

코로나19의 예방 및 전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6,7).

그러나 이동 제한조치의 강도 및 자발적 격리 참

여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활동의 위축 정도 또한 점차 

가중되며8), 의료기관 역시 경제활동 위축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9)에 따르

면, 국민 의료이용행태 변화 및 분석 결과에서 코로

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

의 진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한 68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시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인

식 역시 경제적 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의 감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 된다. 2015

년 대한민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가 유입되고 전

파되는 과정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 중 90.3%가 의

료인, 환자, 간병인 등으로 확인되었으며10), 한국과 

세계보건기구 중동호흡기증후군 합동 특명단(Korea 

-WHO Joint Mission) 역시 대한민국에서 메르스가 

큰 유행을 보인 원인으로 병원 내 감염 관리의 부실, 

의료인 및 국민의 인식 부족, 감염자와의 지속적 접

촉, 간병 문화 등을 지목하면서11), 의료기관이 감염

병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

는 시각을 국민이 갖게 하였고12), 이는 코로나 19 확

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위축과 함께 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의 감소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의 40.4%는 

스스로 병원 치료 및 의료기관 방문 중단을 경험하였

으며, 그 이유로 병원 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

(52.9%)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위험으로 인한 외

출의 자제(21.7%)를 지목한 조사 결과13) 역시 이를 

뒷받침 한다. 

코로나19 발생 시점 전후 한의 진료를 받은 환자

들의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체 환자 수에 

대한 통계 분석만9) 존재하며, 인구 사회학적, 질환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은 실

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2018년, 2019년, 2020년 각

각 01월 01일부터 08월 31일까지 3개년 간 OO대학

교 OO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코로나19 전후 환

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차이를 통계학적인 분

석을 통해 비교하고자 하였고, 환자들의 인구 사회학

적 차이 및 경향성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

이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18년, 2019년, 2020년 각 01월 01일부터 08월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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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총 3년간 OO대학교 OO한방병원 침구의

학과(통증척추센터1, 2, 3)에서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초진 및 재진 환자 63,185명의 의무기록을 분

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OO대학교 OO한방병원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심의

번호: DJDSKH-20-E-30-1)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연구 대상자의 전자의무

기록을 열람하여 수집되었으며, OO대학교 한의학과 

및 통계학과 교수의 자문을 거쳐 구성되었다. 조사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도

연도는 해당연도의 01월 01일부터 해당연도의 08

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연도에 해당하

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2018년: 2018년 01월 01일~2018년 08월 31일

② 2019년: 2019년 01월 01일~2019년 08월 31일

③ 2020년: 2020년 01월 01일~2020년 08월 31일 

또한 코로나 전 내원 환자 수 현황을 반영하기 위

해 2018, 2019 2개년도 환자 수의 평균을 이용해 

2020년도와 비교하였다.

2) 초진/재진

① 초진

② 재진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연령대

연령대는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내원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으로 분류

하였다.

① 10대 미만: 0~9세

② 10대: 10세~19세

③ 20대: 20세~29세

④ 30대: 30세~39세

⑤ 40대: 40세~49세

⑥ 50대: 50세~59세

⑦ 60대: 60세~69세

⑧ 70대: 70세~79세

⑨ 80대: 80세~89세

⑩ 90대 이상: 90세~

또한 연령대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10대 미만 

및 10대는 유소년층, 20대부터 50대까지는 청장년

층, 60대 이상은 노년층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5) 다빈도 질환

다빈도 질환은 한국표준질병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KCD 7)로 전자의무기록에 등록되

어 있는 상병을 근거로 하였으며, 2개 이상의 상병이 

있는 경우 주 상병을 기준으로 하였다. 전자의무기록

에 등록된 약 63,100명의 상병 중 상위 15가지 질환 

군에 해당하는 상병을 선별하였다. 해당 질환 군 및 

상병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1). 

3. 통계 분석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crossover analysis), 

다중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시행하였으며 p-value가 0.1 이하인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하다고 보았다. 통계 분석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별에 따른 연도 및 월별 외래, 입원 환자 수

2) 연령에 따른 연도 및 월별 외래, 입원 환자 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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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빈도 질환에 따른 연도 및 월별 외래, 입원 

환자 수

연구결과

1. 연도별 외래, 입원 환자 추이

OO대학교 OO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2018년 01

월 01일부터 8월 31일, 2019년 01월 0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내원 및 입원한 환자의 평균값(이하, 전년

도 평균)은 약 23,100명이었다. 2020년에 내원 및 입

원한 환자는 약 19,400명으로, 2020년은 전년도 평

균에 비해 총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 

진료 유형에 따른 연도별 환자 수를 확인하기 위

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0). 2020년에 외래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하였다. 

Table 1. Correlation disease code for each Frequent disease

Disease Disease Code

Cervical sprain S134

Lumbar sprain S3350, S3351, S337

Vertebral fracture
M4306, M4717B, M4849B, M4955B, S22030, S22050, S22090, S32020, S32030, S32040, S3220, 
S3270, S1220, S3210, S3220, T080

Other fracture
S0220, S02180, S0230, S0290, S2220, S22330, S22430, S22440, S32890, S42160, S4230, S5260, 
S62331, S6280, S72090B, S72120, S7280, S8200, S82380, S8260B, S9230, S9290, S9250

Cervical HNP M4722, M500, M501, M503, M509, S130

Lumbar HNP M511, M511B, M512B, M519, S330

Vertebral stenosis M4800, M4802, M4806, M4807, M4809, M9951, M9952

Spondylosis M4712, M4722, M4796, M4780

Post neck pain M5421, M5422, M5423, M5429, M5483

Low back pain
M5436, M5446, M5447, M5449, M5450, M5455, M5455B, M5456, M5456B, M5456C, M5457, 
M5457C, M5458, M5459, M5465, M5485, M5490B

Shoulder disease
M2551E, M6521, M6641E, M6791, M750, M750B, M751, M751B, M753, M754, M758, M79110, 
M79118, S400, S434, S4600, S4608, S4678

Knee disease
M170, M171, M171C, M179, M1996C, M224, M2321, M2329, M2331, M2369, M2385, M2391, 
M2556C, M79168C, S7618B, S8320, S8321, S8341, S8352, S836, S800, S7618B

Other musculoskeletal pain
M5436, M5446, M5447, M5449, M5450, M5455, M5455B, M5456, M5456B, M5456C, M5457, 
M5457C, M5458, M5459, M5465, M5485, M5490B

Facial palsy G510, G510B, G518, G519

Table 2. Crossover Analysis of the Total Number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by Year

Patient classification
Total X2

Total number of 
patient

Number of 
outpatient

Number of 
inpatient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23167 22310 857 46334

16.415***

% 50.0% 48.2% 1.8% 100.0%

2020
N 19435 18565 870 38870

% 50.0% 47.8% 2.2% 100.0%

Total
N 42602 40875 1727 85204

% 50.0% 48.0% 2.0% 100.0%
*p<.1, **p<.05, ***p<.001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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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Fig 1).

2. 성별에 따른 연도 및 월별 외래, 입원 환자 추이

1) 외래 환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환자는 전년도 평균 및 2020

년 모두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

다. 2020년에는 전년도 평균값에 비해 총 환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초진 및 재진 환자군에서 남성, 여성 

모두 각각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성별에 따른 초진/재진 환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연도별에 따른 초진 환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으나, 재진 환자는 전년도 평균과 2020년간 통계

적 유의성이 있었다(p=0.107, p=0.000). 따라서 초진 

환자의 성별 분포는 전년도와 비슷하며, 재진 환자는 

남성의 내원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월별 성별에 따른 초진/재진 환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초진 환자군에서는 각각 1월, 6월, 7월에 성별 간 

환자 비율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그 외의 달

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093, p=0.285, 

p=0.586, p=0.388, p=0.847, p=0.002, p=0.015, 

p=0.343). 6월과 7월에는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였는

Fig. 1. Changes in the Total Number of Outpatients and Inpatients by Year

Table 3. Crossover Analysis by Gender and Year According to Patient Classification by year

Patient classification
Gender

Total X2

Male Female

Old patients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5099 10922 16021

45.079***

% 31.8% 68.2% 100.0%

2020
N 4705 8530 13235

% 35.5% 64.5% 100.0%

Total
N 9804 19452 29256

% 33.5% 66.5% 100.0%
*p<.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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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6월은 남성 환자 수는 증가하고 여성 환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7월의 경우 남성, 여성 환자 모두 환

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재

진 환자군에서는 2-4월을 제외하고 1월, 5-8월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24, p=0.817, p=0.204, 

p=0.225, p=0.002, p=0.002, p=0.000, p=0.038). 또

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달은 모두 전년도에 비하여 

남성 환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여성 환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2월, 5월, 7월은 남성 환자 수는 증가하

고 여성 환자 수는 감소한 반면, 1월, 6월, 8월은 남

성, 여성 환자 모두 환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감소 폭이 더 컸다(Table 4).

연도별, 월별, 성별, 초진/재진 구분에 따른 환자 

수의 추세 및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도, 월, 초진/재진 별, 성별 모두 통계

적 유의성이 있었다. 전년도 평균에 비해 2020년도

Table 4. Crossover Analysis Monthly Comparison of Gender According to Patient Classification by Year

Month
Gender

Total X2

Male Female

1
New patients
(Old patients)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190(659) 614(1325) 804(1984)

2.818*

(5.089)**

% 23.6%(33.2%) 76.3%(66.8%) 100%(100%)

2020
N 155(605) 615(1039) 770(1644)

% 20.1%(36.8%) 79.9%(63.2%) 100%(100%)

Total
N 345(1264) 1229(1039) 1574(3628)

% 21.9%(34.8%) 78.1%(65.2%) 100%(100%)

5 Old patients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612 1380 1992

9.740***

% 30.7% 69.3% 100.0%

2020
N 618 1121 1739

% 35.5% 64.5% 100.0%

Total
N 1230 2501 3731

% 33.0% 67.0% 100.0%

6
New patients
(Old patients)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165(678) 684(1406) 849(2084)

9.915**

(9.23)**

% 19.4%(32.5%) 80.6%(67.5%) 100%(100%)

2020
N 173(669) 486(1130) 659(1799)

% 26.3%(37.2%) 73.7%(62.8%) 100%(100%)

Total
N 338(1347) 1170(2536) 1508(3883)

% 22.4%(34.7%) 77.6%(65.3%) 100%(100%)

7
New patients
(Old patients)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194(654) 757(1633) 951(2287)

5.895*

(30.240)***

% 20.4%(28.6%) 79.6%(71.4%) 100%(100%)

2020
N 176(688) 515(1192) 691(1880)

% 25.5%(36.6%) 74.5%(63.4%) 100%(100%)

Total
N 370(1342) 1272(2825) 1642(4167)

% 22.5%(32.2%) 77.5%(67.8%) 100%(100%)

8 Old patients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665 1526 2191

4.314**

% 30.4% 69.6% 100.0%

2020
N 617 1230 1847

% 33.4% 66.6% 100.0%

Total
N 1282 2756 4038

% 31.7% 68.3% 100.0%
*p<.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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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환자 수가 약 117명 감소하였으며, 월별 환자 

수는 매월 약 19명씩 증가하였다(Table 5).

2) 입원 환자

침구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전년도 평균 및 2020

년 모두 남성 환자보다 여성 환자의 비율이 더 높았

다. 2020년에는 전년도 평균값에 비해 총 입원 환자 

수는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성별에 따른 입원 환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588).

월별 성별에 따른 입원 환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

월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며, 1월 및 3-8월은 입

원 환자의 성별 간 비율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0.765, p=0.078, p=0.522, p=0.357, p=0.291, 

p=0.929, p=0.890, p=0.153). 따라서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입원 환자 성별 분포는 전년도와 비슷하

며, 2월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여성의 입원 비율이 

증가하였다(Table 6).

연도별, 월별, 성별 구분에 따른 환자 수의 추세 

및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성별 분포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으나, 연도별, 

월별 분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2020년 침구의학과에 입원한 환자의 수에 연도, 월

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4.2

명 많았다(Table 7).

3. 연령대에 따른 연도 및 월별 외래, 입원 환자 

추이

1) 외래 환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초진 및 재진 환자 중 연령

대에 따른 환자 분포는 전년도 평균 및 2020년 모두 

Table 5.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Number of Patients by Year, Month, Gender, and Patient Classification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F(p-value)
B SE beta

(Constant) 234314.214 55240.716 　 4.242 0.000

192.767***

Year -117.031 27.354 -0.149 -4.278 0.000

Month 19.119 5.969 0.111 3.203 0.002

Patient classification 551.125 27.354 0.699 20.148 0.000

Gender 501.813 27.354 0.637 18.345 0.000

Dependent variable: Number of patients; SE, Standard Error
*p<.1, **p<.05, ***p<.001

Table 6. Crossover Analysis Monthly Comparison by Year and Gender

Month
Gender

Total X2

Male Female

2

Year

Previous years average 
N 39 56 95

3.116*

% 41.1% 58.9% 100.0%

2020
N 29 71 100

% 29.0% 71.0% 100.0%

Total
N 68 127 195

% 34.9% 65.1% 100.0%
*p<.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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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가장 많았다. 초진 환자는 40대 및 60대가 

유사한 비율로 뒤를 이었으며, 재진 환자는 전년도 

평균 및 2020년 모두 60대가 40대보다 높았다.

연도별 연령대에 따른 초진/재진 환자 수를 확인하

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재진 

환자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217, p=0.000). 

재진 환자는 50대에서 전년도 평균에 비해 감소 폭

이 가장 컸다. 또한 2020년에는 전년도 평균에 비해 

전체 환자 중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

고,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였다(Table 8).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초진 및 재진 환자의 월별 

연령대에 따른 환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군

은 1월부터 8월 모두 연령대별 환자 비율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956, p=0.493, p=0.343, p=0.730, 

p=0.135, p=0.285, p=0.937, p=0.328). 반면 재진 

환자군에서는 4월, 7월을 제외한 1-3월, 5-6월, 8월

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0, p=0.000, p=0.042, 

p=0.139, p=0.000, p=0.000, p=0.343, p=0.003). 재

진 환자는 1월, 2월, 5-8월에 10대 이하의 분포가 감

소하였으며 청장년층은 3월, 5-7월에 분포가 감소하

였다(Table 9). 

연도별, 월별, 연령별, 초진/재진 구분에 따른 환자 

수의 추세 및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 월별, 연령별로는 환자 수의 차

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10).

2) 입원 환자

침구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전년도 평균 및 2020

년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전년도 평

균값에 비해 총 입원 환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30대가 

가장 크게 증가 증가하였고,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연령대에 따른 입원 환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연도별 연령대 분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p=0.427).

월별 연령대에 따른 입원 환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3월, 5월에 입원 환자 연령별 분포에 통계적 유

의성이 있었다(p=0.945, p=0.425, p=0.024, p=0.514, 

p=0.072, p=0.530, p=0.389, p=0.483). 3월에는 유

소년층,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였으

며, 5월에는 노년층이 감소하고 청장년층은 증가하였

다(Table 11).

연도별, 월별, 연령별 구분에 따른 환자 수의 추세 

및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898). 

4. 다빈도 질환에 따른 연도 및 월별 외래, 입원 

환자 추이

1) 외래 환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환자 중 다빈도 질환에 따른 

환자 수는 전년도 평균의 경우 경추 염좌 및 요추 추

간판 탈출증이 각각 869.5명(13.2%)으로 가장 많았

Table 7.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Number of Patients by Year, Month and Gender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F(p-value)
B SE beta

(Constant) -1674.223 6952.409 　 -0.241 0.811

16.684***Year 0.813 3.443 0.027 0.236 0.815

Month 0.598 0.751 0.090 0.796 0.433

Gender 24.188 3.443 0.795 7.026 0.000

Dependent variable: Number of patients; SE, Standard Error
*p<.1, **p<.05, ***p<.001

(174)



COVID-19 전후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내원 환자들에 대한 비교 분석 - 일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

http://dx.doi.org/10.13048/jkm.21013 39

(175)
Ta

bl
e 

8.
 C

ro
ss

ov
er

 A
na

ly
si

s 
by

 A
ge

 G
ro

up
 a

nd
 Y

ea
r 

A
cc

or
di

ng
 t

o 
P

at
ie

nt
 C

la
ss

ifi
ca

tio
n 

by
 Y

ea
r

Pa
tie

nt
 c

la
ss

ifi
ca

tio
n

A
ge

 g
ro

up
To

ta
l

X
2

U
nd

er
 1

0s
10

s
20

s
30

s
40

s
50

s
60

s
70

s
80

s
O

ve
r 9

0s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22
42

9
14

57
20

74
33

41
54

23
41

51
18

22
47

5
21

19
21

5

70
.4

74
**

*

%
0.

1%
2.

2%
7.

6%
10

.8
%

17
.4

%
28

.2
%

21
.6

%
9.

5%
2.

5%
0.

1%
10

0.
0%

20
20

N
10

30
1

12
24

18
88

26
47

41
28

36
37

15
17

53
4

7
15

89
3

%
0.

1%
1.

9%
7.

7%
11

.9
%

16
.7

%
26

.0
%

22
.9

%
9.

5%
3.

4%
0.

0%
10

0.
0%

To
ta

l
N

32
73

0
26

81
39

62
59

88
95

51
77

88
33

39
10

09
28

35
10

8
%

0.
1%

2.
1%

7.
6%

11
.3

%
17

.1
%

27
.2

%
22

.2
%

9.
5%

2.
9%

0.
1%

10
0.

0%
* p<

.1
, 

**
p<

.0
5,

 **
* p<

.0
01

Ta
bl

e 
9.

 C
ro

ss
ov

er
 A

na
ly

si
s 

M
on

th
ly

 C
om

pa
ris

on
 o

f 
A

ge
 G

ro
up

 A
cc

or
di

ng
 t

o 
P
at

ie
nt

 C
la

ss
ifi

ca
tio

n 
by

 Y
ea

r

M
on

th
A

ge
 g

ro
up

To
ta

l
X

2

U
nd

er
 1

0s
10

s
20

s
30

s
40

s
50

s
60

s
70

s
80

s
O

ve
r 9

0s

1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1

79
20

7
24

2
40

9
67

6
50

4
20

2
43

2
23

65

31
.5

02
**

*

%
0.

0%
3.

3%
8.

8%
10

.2
%

17
.3

%
28

.6
%

21
.3

%
8.

5%
1.

8%
0.

1%
10

0.
0%

20
20

N
2

24
14

9
23

5
35

5
56

8
48

9
17

9
44

1
20

46
%

0.
1%

1.
2%

7.
3%

11
.5

%
17

.4
%

27
.8

%
23

.9
%

8.
7%

2.
2%

0.
0%

10
0.

0%

To
ta

l
N

3
10

3
35

6
47

7
76

4
12

44
99

3
38

1
87

3
44

11
%

0.
1%

2.
3%

8.
1%

10
.8

%
17

.3
%

28
.2

%
22

.5
%

8.
6%

2.
0%

0.
1%

10
0.

0%

2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6

63
15

5
18

9
31

3
57

1
40

5
17

1
35

4
19

12

30
.7

62
**

*

%
0.

3%
3.

3%
8.

1%
9.

9%
16

.4
%

29
.9

%
21

.2
%

8.
9%

1.
8%

0.
2%

10
0.

0%

20
20

N
0

35
14

1
19

4
34

5
45

2
40

7
18

3
36

0
17

93
%

0.
0%

2.
0%

7.
9%

10
.8

%
19

.2
%

25
.2

%
22

.7
%

10
.2

%
2.

0%
0.

0%
10

0.
0%

To
ta

l
N

6
98

29
6

38
3

65
8

10
23

81
2

35
4

71
4

37
05

%
0.

2%
2.

6%
8.

0%
10

.3
%

17
.8

%
27

.6
%

21
.9

%
9.

6%
1.

9%
0.

1%
10

0.
0%

3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2

48
15

3
27

0
40

8
68

7
44

7
21

3
56

6
22

90

17
.4

68
**

%
0.

1%
2.

1%
6.

7%
11

.8
%

17
.8

%
30

.0
%

19
.5

%
9.

3%
2.

4%
0.

3%
10

0.
0%

20
20

N
0

32
12

3
18

7
29

7
41

1
34

9
14

5
29

0
15

73
%

0.
0%

2.
0%

7.
8%

11
.9

%
18

.9
%

26
.1

%
22

.2
%

9.
2%

1.
8%

0.
0%

10
0.

0%

To
ta

l
N

2
80

27
6

45
7

70
5

10
98

79
6

35
8

85
6

38
63

%
0.

1%
2.

1%
7.

1%
11

.8
%

18
.3

%
28

.4
%

20
.6

%
9.

3%
2.

2%
0.

2%
10

0.
0%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21;42(2)

http://dx.doi.org/10.13048/jkm.2101340

(176)

Ta
bl

e 
9.

 C
ro

ss
ov

er
 A

na
ly

si
s 

M
on

th
ly

 C
om

pa
ris

on
 o

f 
A

ge
 G

ro
up

 A
cc

or
di

ng
 t

o 
P
at

ie
nt

 C
la

ss
ifi

ca
tio

n 
by

 Y
ea

r 
(C

on
tin

ue
)

M
on

th
A

ge
 g

ro
up

To
ta

l
X

2

U
nd

er
 1

0s
10

s
20

s
30

s
40

s
50

s
60

s
70

s
80

s
O

ve
r 9

0s

5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2

40
17

1
26

2
45

9
65

3
50

5
23

2
61

0
23

85

54
.5

87
**

*

%
0.

1%
1.

7%
7.

2%
11

.0
%

19
.2

%
27

.4
%

21
.2

%
9.

7%
2.

6%
0.

0%
10

0.
0%

20
20

N
2

48
18

4
30

4
29

4
53

6
41

9
18

8
95

4
20

74
%

0.
1%

2.
3%

8.
9%

14
.7

%
14

.2
%

25
.8

%
20

.2
%

9.
1%

4.
6%

0.
2%

10
0.

0%

To
ta

l
N

4
88

35
5

56
6

75
3

11
89

92
4

42
0

15
6

4
44

59
%

0.
1%

2.
0%

8.
0%

12
.7

%
16

.9
%

26
.7

%
20

.7
%

9.
4%

3.
5%

0.
1%

10
0.

0%

6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0

50
18

3
25

3
44

5
76

7
52

4
26

1
62

3
25

48

68
.2

79
**

*

%
0.

0%
2.

0%
7.

2%
9.

9%
17

.5
%

30
.1

%
20

.6
%

10
.2

%
2.

4%
0.

1%
10

0.
0%

20
20

N
2

34
13

3
27

6
28

0
54

2
50

3
20

9
11

3
1

20
93

%
0.

1%
1.

6%
6.

4%
13

.2
%

13
.4

%
25

.9
%

24
.0

%
10

.0
%

5.
4%

0.
0%

10
0.

0%

To
ta

l
N

2
84

31
6

52
9

72
5

13
09

10
27

47
0

17
5

4
46

41
%

0.
0%

1.
8%

6.
8%

11
.4

%
15

.6
%

28
.2

%
22

.1
%

10
.1

%
3.

8%
0.

1%
10

0.
0%

8
O

ld
 p

at
ie

nt
s

Y
ea

r

Pr
ev

io
us

 y
ea

rs
 

av
er

ag
e 

N
6

58
20

0
28

9
44

0
71

2
62

0
24

7
75

2
26

49

25
.2

97
**

%
0.

2%
2.

2%
7.

6%
10

.9
%

16
.6

%
26

.9
%

23
.4

%
9.

3%
2.

8%
0.

1%
10

0.
0%

20
20

N
0

42
14

5
18

0
42

9
54

6
52

5
20

9
69

0
21

45
%

0.
0%

2.
0%

6.
8%

8.
4%

20
.0

%
25

.5
%

24
.5

%
9.

7%
3.

2%
0.

0%
10

0.
0%

To
ta

l
N

6
10

0
34

5
46

9
86

9
12

58
11

45
45

6
14

4
2

47
94

%
0.

1%
2.

1%
7.

2%
9.

8%
18

.1
%

26
.2

%
23

.9
%

9.
5%

3.
0%

0.
0%

10
0.

0%
* p<

.1
, 

**
p<

.0
5,

 **
* p<

.0
01



COVID-19 전후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내원 환자들에 대한 비교 분석 - 일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

http://dx.doi.org/10.13048/jkm.21013 41

고, 요추 염좌, 경항통, 안면마비의 순이었다. 반면 

2020년에는 경추 염좌가 978명(17.6%)으로 가장 많

았으며,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마비 순

이었다. 

다빈도 질환에 따른 연도별 환자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다빈도 질환에 따른 연도별 환자 수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01). 2020년의 경우 

전년도 평균에 비하여 15개의 질환 군 중 경추 염좌

를 제외한 14개의 질환 군에서 환자 수가 감소하였

으나, 경추 염좌 환자는 108.5명 증가하는 추세를 보

였다. 가장 많은 환자가 감소한 질환 군은 경항통으

로, 2020년에는 전년도 평균에 비하여 174명(24%) 

감소하였다(Table 12).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환자의 월별 질환 군에 따른 

환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2월, 4월을 제외한 1월, 3월, 

5-8월에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65, p=0.146, 

p=0.077, p=0.256, p=0.008, p=0.047, p=0.001, 

p=0.001). 경추 염좌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는 통계

적 유의성이 있는 달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나, 요추 

염좌, 기타 염좌, 척추 골절, 경항통, 요배통, 견관절 

질환, 기타 근골격계 질환 및 안면마비의 8개 질환 

군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1월, 3월, 5-8월 모두

에서 환자수가 감소하였으며,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각각 1월, 5월을 제외하면 모두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Table 13).

2) 입원 환자

침구의학과에 입원한 환자 중 다빈도 질환에 따른 

환자 수는 전년도 평균의 경우 경추 염좌가 227.5 

(24.6%) 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면마비,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순이었다. 2020년 역시 경추 

염좌가 279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면마비,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순이었다. 

입원 환자의 다빈도 질환에 따른 연도별 환자 수

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한 교차분

석을 실시 한 결과, 다빈도 질환에 따른 연도별 환자 

분포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p=0.433). 

침구의학과에 입원한 환자의 월별 다빈도 질환에 

따른 환자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이

용한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1-8월 모두 통계적 유

의성이 없었다 (p=0.942, p=0.998, p=0.987, p=0.986, 

p=0.740, p=0.802, p=0.495, p=0.466). 따라서 다빈

도 질환에 따른 월별 입원 환자 분포는 전년도 평균

과 2020년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고 찰

21세기로 접어들어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 

간의 인적 교류, 국가 간 무역이 증대되었고, 민간 해

외여행 역시 증가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

Table 10.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Number of Patients by Year, Month and Gender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Standardized

t p F(p-value)
B SE beta

(Constant) 46884.809 32848.102 　 1.427 0.154

33.075***

Year -23.306 16.265 -0.068 -1.433 0.153

Month 3.838 3.549 0.051 1.081 0.280

Patient classification 183.450 16.265 0.533 11.279 0.000

Age group 3.874 2.831 0.065 1.368 0.172

Dependent variable: Number of patients; SE, Standard Error
*p<.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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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되던 전염병이 다시 나타

나거나, 신종 전염병이 출현하고 있으며, 전염병의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14). 코로나19 역시 기존에 보고

된 바 없는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증후군이

다. 2019년 12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을 알 수 없는 폐렴의 집단 발병이 확인 된 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2020년 01월 07일 원인 미상 

폐렴 환자들로부터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

하였다1).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

이러스(corona virus)가 다른 숙주에 기생하면서 변

이를 일으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15), 기존 코로

나 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일치하지 않아 기존 사용

하던 백신이 통용되지 않는다16). 코로나19는 매우 빠

른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어 2019년 12월경 중국 우

한 지역에서 원인 미상의 호흡기 감염 증후군 유행이 

보고된 후 3개월 만에 전 세계 114개국에서 약 

118,000명의 확진자와 4,29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

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03월 11일,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게 된다3).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 0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대구 경북 지역, 종교단체, 이태

원 클럽, 물류 시설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이 산발적

으로 발생하였다17),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코

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

기를 실시하였다4).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활동

의 위축8) 및 메르스 확산 이후 환자와 방문객이 많고 

밀집된 공간인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인식18)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의 40.4%가량은 의료기관 방문을 중단한 경

험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13), 이는 실제 병원에 내

원하는 환자의 감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

표 자료9)를 통해 실제로 전년 동 기간 대비 한의 진

료를 이용한 환자 수가 12.5%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시점 전후 한의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는 전체 환자 수에 대한 통계 분석이

며,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일

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환자군의 성

별, 연령, 주소지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학적인 분석을 적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고, 

환자의 인구 사회학적 차이 및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OO대학교 OO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외래로 내

원한 전년도 평균 환자 수는 총 22,310명으로, 이 중 

초진 환자는 6,289명, 재진 환자는 16,021명이었다. 

초진 환자 중 남성은 1,374명(21.8%) 여성은 4,916

명(78.2%) 이었으며, 재진 환자 중 남성은 5,099명

(31.8%), 여성은 10,922명(68.2%) 이었다. 2020년에 

내원한 환자 수는 예년보다 3,732명 감소한 19,435

명으로, 이 중 초진 환자는 5,330명, 재진 환자는 

13,235명 이었다. 초진 환자 중 남성은 1,231명

(23.1%), 여성은 4,099(76.9%) 이었으며, 재진 환자 

중 남성은 4,705명(35.5%), 여성은 8,530명(64.5%) 

이었다. 2020년에, 초진 환자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 

환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남녀 성별 비율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따라서 초진 환자의 경우 전년도 

평균 남녀 비율과 2020년 남녀 비율은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진 환자의 경우 2020년에 

남성의 수는 394명 감소하였으나 여성 환자는 2,392

명 감소하여 남성 환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여성 환

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 연

구들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 수준이 낮으

며, 만성질환 유병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아 일상

생활에서의 활동 제한을 더 많이 경험한다19), 따라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료기관 내원 비율이 더 높으

며, 한방 서비스 이용 경험 역시 높다20).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한방 이

용 증가율 역시 더 높다21). 즉 2020년에 남성 환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여성 환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과거와는 구분되는 현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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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더 큰 여성19)의 병원 내

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서 언

급하였듯 이러한 결과는 재진 환자군에 국한된다. 초

진/재진 환자에 따른 성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및 연관성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보다 많은 사례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환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내원한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전년도 평균 및 2020년 모두 50대이며, 40대, 60대

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도 평균에 비

하여 전체 환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청장년층인 20대

부터 50대 사이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초진 

환자의 경우 연령대별 비율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으며, 따라서 초진 환자는 전년도 평균 연령대의 

비율과 2020년 연령대 비율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재진 환자는 청장년층이 전년도 평균에 

비하여 2,408명(전년도 대비 19.6%) 감소하였으며 

60-90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774명(전년도 대비 

12.0%) 감소하여 청장년층에 비해 감소 폭이 더 작

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 분포는 월별 환자 

분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병

원 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 위험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전 국민의 40.4%가 

병원치료 및 의료기관 방문을 중단한 상황13)에서, 청

장년층의 내원 감소는 이러한 경향을 따른 것으로 사

료된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국가 차원 제공 의

료 서비스 수혜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증가하

고22),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며23), 한의 이용률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결과24)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복합 요인들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노

년층에서는 감소 폭이 작은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 해 볼 수 있다. 

다빈도 질환에 따른 환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내원한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

환 군은 전년도 평균 및 2020년 모두 경추 염좌이며, 

전년도 평균은 요추 염좌, 경항통, 안면마비 순이었

고, 2020년은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

마비 순이었다. 2020년에는 전년도 평균에 비하여 

경추 염좌의 환자만 증가 하였으며, 그 외 14개 질환 

군의 환자 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또한 월별 환자 분

포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기존 연구25)에 따르

면, 한방의료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은 신경통, 

근육통 등의 연부조직 장애이며, 관절증, 염좌 및 긴

장, 추간판 장애 등의 질환과 뇌내출혈, 손발 저림 등

의 기타 순환기계 질환이 그 뒤를 잇는다. OO대학교 

OO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자 역시 상병

코드 M코드에 해당하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의 질환’과 상병코드 S와 T에 해당하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주 상병으로 하여 

기존 연구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들은 

수상일이 비교적 명확한 염좌를 제외하면 완치가 어

려운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며, 재발이 빈번한 특성을 

가진다25). 노인층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 한의학적인 

치료가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인하

여 의과 의료기관뿐 아니라 한의학 의료기관을 병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그러나 한방병원에서 치

료를 받는 만성 질환은 긴급한 외과적 시술이나 장기

적 고정술과 같은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는 점을 고려 할 때,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질환 

군에서 환자수가 감소하는 양상은 병원치료 및 의료

기관 방문을 중단한 상황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5개 다빈도 질환군 중 경추 

염좌가 전년도 평균 869명(13.2%), 2020년 978명

(17.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

추 염좌 역시 전년도 평균 847명(12.8%), 2020년 

803명(14.5%)으로 다빈도 질환군 중 상위권에 분포

되어 있었다. 염좌 환자군의 교통사고와 연관 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교통사고 상황에서 5일 이상에

서 3주 미만의 가벼운 손상인 경상자의 비율이 증가

하고 있으며27), 자동차 사고 시 양방 의료로만 진료

를 받은 환자는 감소하고 한방 의료로만 진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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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최초 진료기관으

로 한방을 선택하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선

행 연구28)에 비추어 볼 때, 다빈도 질환군 중 경추 

및 요추 염좌 환자의 분포가 높다는 점은 이러한 경

향 또한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체적

인 환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추 염좌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 평균에 비해 2020년에 환자 수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원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경추 염좌의 

원인 및 보험 종류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입원 환자의 인구 경우 외래 환자의 추이와는 상

이한 경향성을 보인다. 입원 환자의 경우, 외래 환자

군과 달리 성별 비율, 연령별 비율 및 다빈도 질환 

군에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2020년과 전년도의 성별, 연령별 비율, 다빈도 질환 

군이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 분포의 경우 전년

도와 비교하여 연도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

나, 월별 비교에서는 2월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2월에 여성환자는 증가하고 남성환

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 역시 연

도별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월별 비교는 3, 

5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월은 청장

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외

래 환자군 변화 추이와 비슷하며, 5월에는 청장년층

이 증가하고 노년층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입원

환자의 성별 분포 중 2월에 여성 환자의 비율의 증가 

및 연령별 분포 중 5월에 청장년층의 증가를 야기한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 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원인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다빈도 질환의 경우 연도별 다빈도 질환에 따른 환자 

분포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월별 다빈도 질

환에 따른 환자 분포의 경우 또한 1-8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전년도와 다빈도 질환에 따른 환자 분

포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입원 치료의 경

우 성별, 연령별 분포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는 

소수의 달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이는 입원 치료의 특성과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래 진료를 통해 의학적 중증 

상태에 있거나. 일상생활 활동 제한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된 후에야 입원 치료를 실시하

게 되므로, 비교적 외부 요인의 영향을 작게 받아 외

래 환자에 비하여 전년도 대비 인구 사회학적인 차이

가 크지 않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OO대학교 OO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3

개년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코로나19가 한

방병원에 외래로 내원 및 입원하는 환자들의 이용 행

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후향적으로 통계 분석

한 연구이다. 전체 환자 수에 대한 통계 분석만을 실

시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함께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한방병원 단일

과에 대한 통계 결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을 전체 한방병원 및 1차, 3차 의료

기관 내원 환자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이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연구 기간이 1-8월로 한정된 점, 진

료과 전체의 환자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진료센터의 

신설, 폐과 등 진료과 내의 세부 변동 사항이 고려되

지 못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 되어 유병률, 치사율 등 객관적인 자

료가 산출된 후 코로나19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를 기대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후 환자의 경향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2018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8월 31일

까지 OO대학교 OO한방병원 침구의학과에 내원한 

환자의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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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초진 

환자는 전년도와 남성과 여성 내원 비율이 비슷하

였으며, 재진 환자는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여

성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2. 연령대에 따른 분석 결과, 초진 환자는 전년도와 

연령대별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재진 환자는 

20-50대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60대 이상의 비율

이 증가하였다.

3. 다빈도 질환에 따른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

후 15개의 다빈도 질환 군 중 경추 염좌를 제외한 

14개의 질환 군에서 환자 수가 감소하였다.

4. 입원 환자는 성별, 연령별, 다빈도 질환별 환자 수 

분석 결과, 대부분 진료 달에서 성별 비율, 연령별 

비율이 코로나19 전후로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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