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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기계적 환기는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을 조절하여 안정적

인 산소 공급을 보장하고 뇌혈류역학을 조절해 주므로(Robba 

et al, 2020)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경외과 환자들의 경우 기계

적 환기에 의한 호흡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공기

도를 통해 기계적 환기를 할 경우 효과적인 기침이 어렵거나 불

가능하므로 폐의 분비물 축적 및 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

기 위해 흡인이 필요하다(Maggiore et al., 2013). 적절한 흡인

은 호흡음과 가스교환을 개선하고 산소포화도와 동맥혈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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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으나 침습적인 처치이므로 잠재적인 합

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다. 다양한 합병증 중에서 산소 불포화

가 가장 자주 발생했고, 출혈성 분비물, 혈압이나 심박수 변화, 

두개내압 상승,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Blakeman, Scott, 

Yoder, Capellari, & Strickland, 2022; Dexter & Scott, 

2019; Maggiore et al., 2013; Pedersen, Rosendahl-Nielsen, 

Hjermind, & Egerod, 2009). 이 중 산소 불포화는 기계적 환기

를 받는 중증 환자의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Dexter & 

Scott, 2019; Maggiore et al., 2013; Oh, 2003), 동맥혈 이산화

탄소분압은 두개내압 및 뇌관류 유지와 관계가 있으므로

(Coëffic et al, 2024)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흡인

방법과 흡인 전 산소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흡인에 따른 호흡 관련 합병증 모니터링은 주로 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Maggiore et al., 2013; Oh, 2003). 

선행연구에서 산소포화도는 동맥혈 가스분석에 의한 Arterial 

Partial Pressure of Oxygen (PaO2) 및 Arterial Oxygen Satu-

ration (SaO2) (Oh, 2003)와 맥박산소측정기에 의한 Satura-

tion of Partial Pressure Oxygen (SpO2) (Maggiore et al., 

2013)로 확인하였다. 이들 방법 가운데 동맥혈 가스분석은 침

습적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하는데 제한이 있어 연

속적인 산소포화도 평가와 저산소증 감지를 위해 맥박산소측

정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Kim et al., 2014; Ko, Na, Bae, 

Wee, & Lee, 2016). 맥박산소측정기에 의한 산소포화도는 이

를 통해 저산소증을 발견할 수 있지만 얼마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저산소증이 발생한 모든 환자

에서 비정상적인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먼저 나타나 저산

소증 예측에 높은 민감도를 보였던 결과(Kim et al., 2010)를 볼 

때 맥박산소측정만으로 호흡 관련 문제의 조기 발견이 충분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End-tidal Car-

bon Dioxide Pressure, PEtCO2)은 환기와 순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저산소증, 무호흡증, 기도폐쇄를 감지하는 데 유

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Vianna, Pires Di Lorenzo, Simões, 

& Jamami, 2017), 임상현장에서 흡인시 저산소증 모니터링 

방법으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부족

한 실정이다. 

한편, 흡인으로 인한 산소 불포화를 예방하기 위한 중재로

는 흡인방법에 따른 산소포화도를 비교하거나 흡인 시 산소화 

여부에 따른 산소포화도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흡인방법과 관련하여 개방형 흡인에 비해 폐쇄형 흡인에

서 산소포화도가 더 잘 유지되거나(Lee, Kim, & Kim, 2004; 

Özden & Görgülü, 2015; Seo & Park, 2009) 두 방법 간에 산소

포화도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ildirim, Say-

gili, Süneçli, & Kirakli, 2024).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흡인 후 

산소포화도 측정시기가 흡인 직후, 흡인 후 30초, 3분, 5분, 15

분, 30분까지 연구마다 다양하고, 측정 간격에 규칙성이 없어 

이 결과들을 단편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체계적 

고찰연구(Blakeman et al., 2022)에서도 성인에서 폐쇄형이나 

개방형 흡인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권고만

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폐쇄형 흡인시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간

격으로 측정한 산소포화도의 변이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흡인 시 산소화 중재 여부에 따른 산소포화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Fernández, Piacentini, 

Blanch, & Fernández, 2004; Oh, 2003; Salem, 2015; Shin et 

al., 2006; Vianna et al., 2017). 메타분석연구(Oh, 2003)에 따

르면 과산소나 과팽창 등의 산소화 중재를 제공받은 집단에서 

저산소증 발생율이 제공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평균 4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흡인방법을 고려

하지 않고 산소화 중재들 간의 효과크기를 계산했으므로 이 결

과를 흡인에 대한 산소화 중재의 효과로 단순히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흡인 전 산소화 중재 후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과산소 또는 과팽창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

이 폐쇄형 흡인 시 산소포화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Lee et al., 2004; Shin et al., 2006) 흡인 전 산소화 없

이도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Seo & Park, 

2009) 흡인 전 산소화의 임상적 중요성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Lee & Kim, 2014). 이와 관련하여 흡인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흡인으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할 경우 흡인 전 산소화를 제안하는 미국 호흡관리학회 

지침(American Association for Respiratory Care, [AARC], 

2010)과 함께 성인과 아동 환자에서 인공기도 흡인 전에 산소를 

공급하라는 권고(Blakeman et al, 2022)를 통해 흡인 전 산소화

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Tume과 Copnell (2015)의 

연구에서는 폐쇄형 흡인 중 산소화에 대한 표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많은 간호사가 흡인 전에 과산소 또는 과팽

창 중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은 여전

히 부족하다(Yang & Shin, 201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흡인시 산소화 중재 여부와 무관하게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 내에서 분포하지만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일부 시점별 분석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 결과를(Fernández et al., 2004; Lee et al., 2004; 

Shin et al., 2006; Vianna et al., 2017) 볼 때 흡인 전에 과산소

나 과팽창 같은 산소화 방법에 대한 임상적 필요성의 재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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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있다. 또한 흡인시 저산소증을 측정하는 계수로 주로 사

용되고 있는 PaO2와 SaO2 (Oh, 2003), SpO2 (Maggiore et al., 

2013) 외에 PEtCO2가 저산소증의 객관적 지표(Selby, Abramo, 

& Hobart-Porter, 2018)로 유용한 지에 대한 임상적 근거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신경외과 환자들

을 대상으로 폐쇄형 기관 내 흡인을 시행하기 전에 과산소나 과

팽창 산소화 중재를 제공한 후 SpO2와 PEtCO2의 변화를 파악

하여 흡인간호의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신경

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 과산소나 과팽창 

제공 여부에 따라 SpO2와 PEtCO2의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

는 것이다. 

3. 연구가설

 가설 1. 과산소군과 과팽창군 간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과 

흡인 종료 직후,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 후에 

SpO2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과산소군과 과팽창군 간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과 

흡인 종료 직후,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 후에 

PEtCO2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

본 연구에서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는 자발적인 호흡을 할 

수 없거나 치료적 목적으로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Servo-i ventilator V7.0, Sweden)를 적용한 지 1일 이상 된 

환자이다. 

2) 폐쇄형 기관 내 흡인

폐쇄형 기관 내 흡인은 환자의 기관 내 삽관된 튜브와 인공

호흡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하는 방법(Lee 

et al., 2004)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호흡관리학회 지침

(AARC, 2010)에 따라 흡인압력을 120 mmHg로 설정한 후 성

인용 폐쇄형 흡인 카테터(Kimberly-Clark, USA)를 기관 내관

에 삽입한 후 15초 이내에 흡인하는 것이다. 

3) 과산소

과산소는 흡인 시 저산소증 예방을 위해 흡인 전에 최소 30초 

이상 100% 산소를 공급하는 것(AARC, 2010)으로 본 연구에서

는 흡인 전에 인공호흡기(Servo-i ventilator V7.0, Sweden) O2 

breaths 버튼을 눌러 1분 동안 100%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

4) 과팽창

과팽창은 인공호흡기나 앰부백으로 폐를 과도로 팽창시키

는 것(Lee, 2012)으로 본 연구에서는 흡인 전에 인공호흡기

(Servo-i ventilator V7.0, Sweden) start breath 버튼을 눌러 

현재 설정된 일회 환기량을 1분 동안 5회 주는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신경외과 환자에서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 과산소와 과팽창 중재 여부에 따라 SpO2와 

PEtCO2에 미치는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교차 반복측정 

실험설계이다. 교차 반복측정 실험설계는 외생변수의 통제를 

위함이며, 계통적 순번교체법을 사용하여 반복측정에 따른 이

월효과의 위험을 배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입원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 후 홀수번은 과산소를, 짝수번은 과팽창을 산소

화 중재로 먼저 제공하고 흡인하였다. 중재로 인한 이월효과의 

배제를 위해 각 중재 간 1시간의 유실기를 두었다(Figure 1). 

Order Baseline Treatment After suction Wash-out period Baseline Treatment After suction

Group A O1 HO O2, O3, O4, O5, 
O6, O7, O8, O9

1 Hour O10 HI O11, O12, O13, O14, 
O15, O16, O17, O18

Group B O1 HI O2, O3, O4, O5,
O6, O7, O8, O9

1 Hour O10 HO O11, O12, O13, O14, 
O15, O16, O17, O18

HI=Hyperinflation; HO=Hyperoxygenation; O1, O10=Baseline; O2, O11=Immediately after; O3, O12=30 seconds after; O4, O13=1 minute after; 
O5, O14=2 minute after; O6, O15=3 minute after; O7, O16=5 minute after; O8, O17=10 minute after; O9, O18=15 minute after.

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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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E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한 신경외과 환자 중 기관 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

자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 만 20세 이상, 2) 기관 내 튜브 내

경이 7.0~8.0 Fr., 3) 인공호흡기 적용한 지 1일 이상, 4) 1시간 

간격으로 흡인 필요, 5) 폐질환과 고체온, 갑상선 질환이 없음, 

6) 안정적인 활력징후, 7)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이다. 대상자 

제외기준은 1) 연구기간 동안 인공호흡기 mode의 변화가 있

음, 2) SPO2 90% 이하, 3) 1시간 이내에 흡인이 여러 번 필요, 4) 

연구기간 동안 활력징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투여가 있는 자

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선행연구(Oh, 2003)를 근거로 중간효과 크기인 

.25,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시점 9회, 중재수준 2개, 시점 간 

상관관계 0.1일 때 최소 대상자는 26명이었다. 탈락률(15%)을 

고려하여 30명을 모집하였고, 최종분석 대상자는 총 30명의 자

료였다.

3. 연구도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질병 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은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 질병 관련 

특성은 의학적 진단, 진정상태, 기관 내관의 내경, 인공호흡기 

설정 정보, 평균동맥압, 심박수, 체온을 조사하였다.

2) 산소포화도

산소포화도(SPO2)는 대상자의 검지손가락에 일회용 센서

를 부착한 후 Philips patient monitor (MX800 M3015A, Ger-

many)의 SPO2 연결케이블에 연결하여 환자 모니터에 나타난 

수치를 말하며, 정상범위는 97~100%이다(Ko et al, 2016).

3)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PEtCO2)은 Microstream 방식으

로 EtCO2 Filter Line을 인공호흡기와 기관 내관 사이에 연결

하고 Philips patient monitor (MX800 M3015A, Germany)

의 Microstream CO2 connector에 꽂은 후 3~5회 그래프가 지

나가고 안정된 후 나타난 값이다. 정상 성인에서 동맥혈 이산화

탄소분압보다 3.0 mmHg가 낮다(Marino, 2013).

4. 연구진행

연구 절차는 오후 근무시간에 전 처치, 흡인, 후 처치 단계로 

진행되었다. 

1) 전 처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입원한 순서대로 홀수번

과 짝수번으로 배정하고, 흡인 전 대상자의 침상 머리를 30도 

올린 상태에서 중재 5분 전부터 자극을 주지 않고 안정시켰다. 

각 중재를 시행하기 전 인공호흡기는 ‘사용 전 점검’을 시행하

고 대상자에게 연결된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

의 모니터 부착 및 안정화 상태를 확인하였다. 

2) 산소화 중재와 흡인

흡인 전 산소화 중재는 선행연구(Lee & Kim, 2014; Oh, 

2003; Shin et al., 2006)를 기반으로 과산소와 과팽창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산소군인 경우 인공호흡기의 O2 breaths 버튼

을 눌러 1분 동안 100% 산소를 공급하였고 과팽창군인 경우 

인공호흡기의 start breath 버튼을 눌러 환자에게 설정된 일회 

환기량을 1분 동안 5회 공급하였다. 그리고 흡인기의 압력을 

120 mmHg로 맞추고 폐쇄형 흡인 카테터를 흡인기에 연결하

였다. 모든 폐쇄형 기관 내 흡인은 중환자실 10년 근무경력이 

있는 연구자가 직접 시행하였다. 카테터를 기관 내관의 길이만

큼 삽입 후 부드럽게 돌려가며 15초 이내에 120 mmHg의 압력

으로 분비물을 흡인하였다. 

3) 후 처치

흡인 후 15분 동안 대상자를 안정상태로 유지하며 어떠한 자

극도 주지 않았다. 흡인 직후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가 흡인 시

작 시점부터 마치는 시점까지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였고, 

대상자의 SPO2와 PEtCO2은 중앙 모니터에 저장된 값을 스톱

워치로 측정한 시간과 비교하여 흡인 직후,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에 해당하는 값을 조사표에 기록하였다.

5. 자료수집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E대학교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terna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에서 승인을 받고

(EMC 2017-06-004-004) 간호부, 중환자실 실장과 파트장의 

허락을 받은 후 외과중환자실에서 2017년 8월 23일부터 2018

년 1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 선정기

준에 적합한 환자를 선정한 후 환자의 의식수준이 명료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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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환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연구자를 소개한 

후 연구목적과 과정,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

로 동의하는 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이때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처리지침에 따라 고유 ID

를 부여하여 익명화되고, 어떠한 비용청구나 위험이 없고, 언

제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참여중단에 따른 불이익

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암호화된 자료로 보관하고 연구가 

종결된 후 IRB에서 제시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될 것을 설명

하였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

자의 일반적 및 질병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두군 

간의 사전동질성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 및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고, 처치에 따른 이월효과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과산소-과팽창 순서군과 과팽창-과산소 순서군 간에 각 처

치 전 종속변수 값이 동질한지를 t-test로 분석하였다(Wellek & 

Blettner, 2012). Repeated measures ANOVA를 이용하여 과

산소군과 과팽창군 간의 흡인 전 ‧ 후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

산화탄소분압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Repeated 

measures ANOVA에서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변량 검정의 Wilkis’ Lambd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사전동질성 검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성별 분포는 과산소군과 과

팽창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질병 관련 

특성인 의학적 진단, 기관 내관의 내경, 인공호흡기 설정 정보, 

평균 동맥압, 심박수, 체온, 기준시점의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

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and Disease Related Characteristics (N=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Hyperoxygenation Hyperinflation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0 (66.7)
 5 (33.3)

10 (66.7)
 5 (33.3)

0.00 (1.000†)　

Age (year) 52.9±19.3 58.7±16.9 -0.86 (.395)

Diagnosis Subdural hematoma
Epidural hematoma
Spinal cord injury
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11 (73.3)
0 (0.0)

 2 (13.3)
1 (6.7)
1 (6.7)

10 (66.7)
 2 (13.3)
0 (0.0)

 2 (13.3)
1 (6.7)

4.38 (.357)

Sedation Yes
No

 8 (53.3)
 7 (46.7)

10 (66.7)
 5 (33.3)

0.56 (.710†)
　　

Endotracheal tube diameter
(Fr)

7.0
7.5

 3 (20.0)
12 (80.0)

 3 (20.0)
12 (80.0)

0.00 (1.000†)　

Ventilator mode CMV
ACMV
SIMV

 7 (46.6)
 4 (26.7)
 4 (26.7)

 5 (33.3)
 3 (20.0)
 7 (46.7)

1.29 (.524)　

Mean blood pressure (mmHg)  87.80±11.97  85.80±15.68 0.39 (.698)

Heart rate (beats/min)  82.27±25.63  84.20±23.16 -0.22 (.830)

Body temperature (℃, Tympanic) 36.84±0.43 36.93±0.34 -0.61 (.546)

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99.80±0.56 99.73±0.80 0.26 (.793)

End-tidal carbon dioxide partial pressure 27.93±3.84 31.13±6.47 -1.65 (.111)
†Fisher's exact test; ACMV=Assist control mechanical ventilation; CMV=Control mechanical ventilation; M=Mean; SD=Standard deviation; 
SIMV=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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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분압 모두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과산소군과 과팽창군은 동질한 군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2. 처치의 이월효과 검정

교차설계에 따른 이월효과를 확인한 결과 산소포화도와 호

기말 이산화탄소분압 모두 이월효과는 없었다(Table 2). 

3. 가설검정

1) 가설 1

과산소군과 과팽창군 간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과 흡인 종

료 직후,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 후에 SpO2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p<.001) 다변량 검정의 Wilkis’ Lambda로 구하였다. 총 9회 

측정한 SpO2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차이(p=.356)와 

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p=.347) 군과 시간에 따른 교호작용

도 차이가 없어(p=.804) 가설 1은 기각되었다(Table 3). 과산

소군과 과팽창군 간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 ‧ 후 SpO2의 변화양

상은 Figure 2와 같다. 측정 시점에 따른 SpO2는 과산소군의 경

우 흡인 전에 평균 99.77±0.68%였고, 흡인 직후와 30초까지 평

균 100%가 유지되었으나, 흡인 후 1분(평균 99.90±0.40%)부터 

흡인 15분 후(평균 99.87±0.43%)까지 99% 이상의 범위에 분

포하였다. 과팽창군의 SpO2는 흡인 전에 평균 99.73±0.64%

였고, 흡인 직후와 30초까지 평균 99.87±0.43%를 유지하다가 

흡인 후 1분(99.77±0.50%)부터 흡인 후 15분(99.77±0.50%)

까지 99% 이상의 범위에서 분포하였다.

Table 2. Carry-over Effect Test from Hyperoxygenation and Hyperinflation (N=30)

Variables
Hyperoxygenation Hyperinflation Carry-over effect

M±SD M±SD t (p)

SpO2 99.97±0.13 99.90±0.28 0.84 (.410)

PEtCO2 26.27±3.59 29.47±5.95 -1.78 (.085)

M=Mean; PEtCO2=End-tidal carbon dioxide partial pressure; SD=Standard deviation; SPO2:=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Table 3. Changes in SpO2 and PEtCO2 before and after Closed Endotracheal Suctioning (N=30)

Variables Treatment time

Hyperoxygenation
(30 cases)

Hyperinflation
(30 cases) Source F (p)

Sphericity test
W (p)

M±SE M±SE

SpO2 Baseline
Immediately after
30 sec after
1 min after
2 min after
3 min after
5 min after
10 min after
15 min after

 99.77±0.68
100.00±0.00
100.00±0.00
 99.90±0.40
 99.87±0.43
 99.87±0.43
 99.87±0.43
 99.83±0.59
 99.87±0.43

99.73±0.64
99.87±0.43
99.87±0.43
99.77±0.50
99.73±0.58
99.80±0.48
99.73±0.52
99.80±0.48
99.77±0.50

Time
Group
G*T

1.14 (.356)
0.90 (.347)
0.54 (.804)

0.000
(＜.001)

PEtCO2 Baseline
Immediately after
30 sec after
1 min after
2 min after
3 min after
5 min after
10 min after
15 min after

 29.53±1.04
 27.80±1.02
 28.47±1.01
 29.73±0.99
 30.03±0.96
 29.77±0.95
 29.83±0.91
 29.47±0.90
 29.30±0.91

29.37±1.04
27.93±1.02
29.17±1.01
29.23±0.99
29.57±0.96
29.50±0.95
29.27±0.91
29.23±0.90
29.03±0.91

Time
Group
G*T

4.01 (.001)
0.02 (.890)
1.41 (.213)

0.001
(＜.001)

G*T=Group*Time; M=Mean; min=minute; PEtCO2=End-tidal Carbon dioxide partial pressure; SE=Estimated mean standard error; 
sec=seconds; SPO2:=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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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

과산소군과 과팽창군 간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과 흡인 종

료 직후, 30초, 1분, 2분, 3분, 5분, 10분, 15분 후에 PEtCO2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구형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p<.001) 다변량 검정의 Wilkis’ Lambda로 구하였다. 총 9회 

측정한 PEtCO2을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있

었지만(p=.001), 각 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p=.890) 군과 시

간의 교호작용에 따른 차이도 없어(p=.213) 가설 2는 기각되었

다(Table 3). 과산소군과 과팽창군 간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 ‧ 
후 PEtCO2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과산소군은 흡인 전 평균 

29.53±1.04 mmHg에서 흡인 직후 평균 27.80±1.02 mmHg로 

감소하는 경향에서 흡인 1분 후(29.73±0.99 mmHg)부터 흡인 

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팽창군은 흡인 전 평균 

G*T=Group*Time; HI=Hyperinflation; HO=Hyperoxygenation; min=minute; PEtCO2=End-tidal Carbon 
dioxide partial pressure; sec=seconds; SPO2:=Saturation of percutaneous oxygen.

Figure 2. Changes in SpO2 and PEtCO2 before and after closed endotracheal su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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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 기관 내 흡인 전 과산소와 과팽창에 따른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

29.53±1.04 mmHg에서 흡인 직후 평균 27.93±1.02 mmHg로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하여 흡인 30초 후(29.17±1.01 mmHg)부

터 흡인 15분까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Figure 2).

논 의

본 연구는 인공기도를 통해 기계적 환기를 하는 경우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에 제공한 산소화 중재에 따른 흡인 전 ‧ 후 산소

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산소 불포화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에 제공하는 산소화 중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산소 불포화 상태를 측정하는 계수로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

산화탄소분압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시 산소포화도는 흡인 전 

과산소와 과팽창 적용 여부나 흡인 전 ‧ 후 시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화 없이 정상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 ‧ 후에 과산소나 과환기 적용에 따

른 각 집단 간의 산소포화도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Shin et al., 

2006)에서 산소화 방법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폐쇄형 기관 내 흡인방법은 흡인 전 산소화 중재방법과 관계없

이 흡인 전 ‧ 후 산소포화도의 변화 폭이 좁음을 재확인한 것이

다. 산소화 중재나 흡인방법에 따른 산소포화도의 차이를 파악

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위 내에 위치

하며, 소폭의 변화양상을 보여주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Lee & Kim, 2014; Shin et al., 2006). 하지만 기계적 환기를 받

는 환자의 경우 하루에도 여러 번 흡인을 하게 되고(Maggiore 

et al., 2013) 이 과정에 산소포화도의 변화가 작을지라도 지속

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과산소를 제공한 경

우 흡인 직후부터 흡인 후 15분까지 대상자의 산소포화도는 기

준시점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과팽창의 경우는 기

준시점과 유사한 수준에서 산소포화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과산소 후 흡인 시 기준시점보다 높은 수준의 산소포화

도를 유지하는 것은 선행연구(Lee & Kim, 2014)와 유사한 경

향이다. 저산소증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Oh, 2003)에서 과팽

창에 대한 연구가 적고 과산소와 과팽창을 같이 제공한 경우 평

균 효과크기를 보였다는 결과를 볼 때, 저산소증 예방에 대한 

과산소 제공의 효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과팽창 및 과팽창과 

과산소의 병합 효과에 대한 근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의 경우 흡인 

30초(Shin et al, 2006)나 흡인 1분(Lee & Kim, 2014; Seo & 

Park, 2009) 후부터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흡인 직후 산소포화도에 대한 측정을 통해 흡인 직

후에는 산소포화도의 극적인 감소가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는 선행연구(Özden & Görgülü, 2015)와 유사한 경향

이다. 흡인 직후 산소포화도가 오히려 높게 유지되는 것은 흡인 

전 산소화의 효과인지 아니면 폐쇄형 흡인 방법 때문인지에 대

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산소화 중재로 본 연구에서는 과산소 공급 시 100%의 산소

를 공급하였으나 선행연구(Vianna et al., 2017)에서는 과산소 

공급 시 산소농도를 달리하여 제공하였으며 환자에게 설정된 

산소농도(Fraction of Inspired Oxygen, FiO2)에 0.2를 더하

여 산소를 공급한 경우가 1.0의 산소를 공급한 경우에 비해 산

소포화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의 산소

를 흡입할 경우 전신의 산소 소비량이 10~20%까지 감소하고 

심한 저산소증이 호기성 대사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저산소증을 개선할 목적으로 산소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처치는 아니라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Ko et al., 

2016). 하지만 소아 중환자에서 개방형 흡인 전 산소화를 권장

하지만 산소화를 공급하는 수준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선천성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환자에게 산소화를 시행할 때 산

소의 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므로(Tume & 

Copnell, 2015) 산소농도 제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시 산소화 중재에 따른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은 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각 군간, 군

과 시간의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시 중재방법에 따른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차이를 확

인한 연구가 거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중환

자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기관 내 흡인 전 산소농도를 

달리하고 과산소를 공급하여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차이

를 확인한 연구결과(Vianna et al., 2017) 흡인 전과 흡인 직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유의한 차이가 있고, 흡인 전과 30분 

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기관 

내 흡인 시 이산화탄소가 같이 흡인되므로 흡인 직후에는 흡인 

전보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감소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정상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미한 폐

손상 환자에서 산소화 유무에 따라 흡인방법 간에 호기말 이산

화탄소분압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Fernández et al., 2004)에

서 개방형 흡인방법은 흡인 전에 비하여 흡인 10분 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감소하였으나 폐쇄형 흡인방법은 흡인 전 ‧ 
후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

다. 본 연구도 흡인 전과 흡인 직후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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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폭이 정상 범위 내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폐쇄형 흡인방

법이었기에 흡인의 영향력은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반

적으로 흡인은 분비물이 있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데

(AARC, 2010; Blakeman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처치의 

일관성을 위해서 1시간 간격으로 흡인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

으로 하여 주기적인 흡인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호기말 이산화

탄소분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추후 흡인 간격에 따른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를 확

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산소증 측

정계수인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과산소나 

과팽창 중재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폐쇄성 흡인에서는 흡인 전 산소나 

환기의 제공 빈도나 양의 조절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해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대상자 대부분

의 산소포화도가 99% 이상의 정상 범위 내에서 관찰되었으며 

흡인시에도 산소포화도 값의 변이가 좁은 범위 내에서 나타났

다. 반면에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은 상대적으로 변이 폭이 넓

었고, 환자마다 다양하고 민감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증가는 환기 부족을 나타내고, 감소는 과도

한 환기를 의미하므로(Selby et al., 2018)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양상은 대상자의 환기상태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환자

의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산소증과 기도 개방성

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산소포화도의 측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한 연구결과를(Kim et al., 2010)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에

서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함께 사용하는 것

은 저산소증 감시 및 환기와 순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다양한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보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측정을 보편화 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질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각 중재방법 간에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

소분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폐쇄형 흡인방법으로 흡

인하는 동안 산소화와 양압을 유지할 수 있어 저산소증과 혈역

학적 불안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폐쇄형 흡인방법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로 파악된다. 본 연구결과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시 과산소와 과팽창 간 산소화 중재 여부에 따라 저산

소증 예방의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각 방법 간의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과산소군이 

흡인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산소포화도를 유지

하였던 결과를 볼 때 흡인 전 과산소 중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이나 성인에서 흡인 전에 산소화를 해야 한다

고 보고한 체계적 고찰결과(Blankeman et al., 2022)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흡인시 저산소증 모니터링 지표로서 호기

말 이산화탄소분압의 유용성 확인을 위해서는 흡인의 빈도나 

규칙성을 고려한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

상자에게 제공하는 흡인간호의 간격 때문에 유실기를 1시간으

로 하였고 교차설계에 따른 이월효과가 배제되었음을 확인하

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 유실기가 좀 더 길 때 산

소포화도나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과 같은 호흡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인공기도를 통한 기계적 환기를 하는 경우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에 과산소나 과팽창 산소화 중재에 따라 산소포

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의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산

소 불포화 상태 예방과 흡인관리 지침마련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폐쇄형 기관 내 흡인 전에 제공

하는 산소화 중재방법에 따라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

소분압의 변화는 없었지만, 과산소가 흡인 후 좀더 안정적인 수

준에서 산소포화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은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을 보였지만, 과산소나 과팽창 방

법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흡인으로 인한 산소 불포화 상

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흡인 전 산소화가 필요하며, 이때 흡

인방법과 산소화 중재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침습

적인 방법으로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을 함께 

모니터링함으로써 산소 불포화와 환기 상태를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이 혈역학적 상태

에 민감하므로 다양한 질환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기준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 지역 병원의 중환자

실에 입원한 신경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모든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에게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대상자에게 시행

되었으므로, 높은 산소농도나 높은 호기말 양압 등을 필요로 하

는 대상자에서 관찰될 수 있는 산소포화도와 호기말 이산화탄

소분압의 변화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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