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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은 나라마다 다른 

-----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나라에서의 HIV 감염 

과 관련된 위험행동양상(risk 

behavior pattern) 즉, 정맥마 

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 동 

성 성관계를 가지는 인구의 비 

율, 질병의 유병율 등이 매우 다 

양하기 때문이다.

HIV 의 감염 발생이 높은 외 

국의 경우에는 전파속도가 1990 

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감 

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그림 1) 이를 우리 나라 

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유병율이 낮은 나라에서 

는 어느 정도의 유병율이 되기 

전까지는 전파속도가 지속된다.

우리 나라에서 파악된 HIV감 

염자의 수는 전체 인구에 비하 

여 아주 적으므로, 유병율이 높 

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현재에 

도 전파속도가 어느 정도 유지 

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HIV의 감염으로부터 AIDS 

의 발생까지의 분포에는 다양한 

통계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 

나 본 연구에서는 AIDS 의 사망 

자의 경향과 가장 일치하는 

gamma 모델을 우리 나라에 적 

용하여 이전의 HIV 감염자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우 

리 나라 HIV 감염자 수의 보고 

와 AIDS 발병자의 수의 완전성 

을 평가하였다. 또한 향후의 

HIV 양성자의 증가추세와 

AIDS 환자의 증가추세를 예측 

하였다.

적합도 검정에서 잠 
냬育 j 복기가 가장 짧은 것 

래姦 으로 가정한 fast 

pattern 이나 잠복기가 길 것으 

로 가정한 slow pattern보다는 

일반적인 잠복기를 가지는 

custom pattern 에서 모델 적합 

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인 잠복기 형태를 가정하 

고 HIV 감염발생 곡선을 추정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림 2는 이상의 custom

io 마한 e#이즈 w바혐화



pattern을 이용하여 추정한 우 

리 나라의 연도별 새로운 HIV 

감염자 발생의 추정치와 관찰치 

이다. 1998년에는 234명이 HIV 

에 새로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 

되고 있으나 실제 관찰된 값은 

129명으로 추정치의 55.1%으로 

나타나 약 45%의 HIV 감염자 

가 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HIV 감염발생의 추정 

치는 2000년까지 246명으로 증 

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감 

소 혹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 

여 2005년에는 243명의 새로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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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로운 HIV 감염발생 추정치와 실제 HIV 감염자 수

명

그림 3. HIV의 누적 감염자수의 추정치와 관찰치

HIV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3은 각 연도에서 과거로 

부터의 HIV에 감염되었던 사람 

을 누적한 것이다. 1998년 12월 

말 현재 1,407명이 HIV®] 감 

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는 관찰치인 876명의 1.6배이다. 

2005년도까지 HIV 에 감염되는 

사람은 총 2,353명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되며 사망자를 고려하면 

약 2,000명 정도의 감염자가 존 

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AIDS 환자는 1998년 12월 

현재 131명으로 보고되고 있으 

나 본 연구에 의하면 같은 시점 

까지 236명 젔도의 환자가 발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환자의 44%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IDS 

발생자는 1998년에 66명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관 

찰치 33명의 2.0배이며 AIDS 

발생자의 절반정도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향후의 AIDS 발생은 1999년 

의 80명, 2000년의 95명 정도 

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63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5년 

까지 발생할 환자수는 사망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1,100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그림 4）.

、 기존의 자료를 사용 

그잘 하여 향후의 HIV 및

AIDS의 발생을 추정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지에 

대한 평가에는 이견의 여지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추정연구가 

불확실한 가정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6년의 당시로 

부터 5년후의 AIDS 발생을 예 

측한 결과 1991년에 27만명의 

누적발생자가 생길 것이라고 예 . 

측되었으나 1986년 당시에 보고 

된 AIDS 환자수가 3만명에 불: 

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一 너무-; 

많이 추정한 것이라는-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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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었으며 실제로 5년이 지난 후 

에는 상당히 정확한 추정이었다 

고 평가받았斗.

본 연구는 몇가지 가정을 토 

대로 HIV 감염과 AIDS의 발 

생을 예측한 것이다. 따라서 그 

전제가 사실과 다른 정도 만큼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우리 나라에서의 HIV 감염자에 

대한 통계와 AIDS 환자발생에 

대한 통계가 HIV 감염과 AIDS 

의 발생의 예측에 부적합하다는 

것은,본문에서 언급되었으며 따 

라서 본 연구는 AIDS 의 사망자 

수이 통계만을 가지고 HIV 감 

염과 AIDS 발생을 예측하였다.

aids로、인한 사망자의 수가 

타N하다는전째는 由V 理염자 

통계와 AIDS 의 普생자 통계와 

버교하여 상댸적으로 평가된 것 

어다. 즉 AIDS로 사망한 사람 

이，'모두다 壁고되었다는 전제를 

인정하고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AIDS로 사망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 

은 환자가 많다면 본 연구의 추 

정치는 실제보다 적게 추정한 

값이 될 것이다. 즈 본 연구는 

보고의 지연(reporting delay) 

만을 고려한 HIV/AIDS 추정 

이라는 데에 그 한계점이 있으 

며 보고에서 누락되는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본 연구의 

추정치보다 더 많은 HIV 감염 

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HIV의 전파경로 

별 추세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우리 나라의 감염자의 수가 충 

분히 많지 않아서 각 전파경로 

별 통계적 추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감염자의 경우 그 전파경로가 

성적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대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전파 

경로별 추정이 아직은 큰 의미 

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향후에 수혈로 인한 감염, 수 

직감염의 수가 증가한다면 전파 

경로별 추세의 추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의 H1V 및 AIDS 발생자의 수 

는 현재까지는 외국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으 

나 HIV의 획기적인 예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HIV 감염 

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AIDS 환자의 발생도 

해마다 증가하여 2005년경에는 

1,1。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적절한 보건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HIV 감염자가 2000년대를 기 

점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 것이 

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의 

자료는 추정치의 55% 정도 수 

준이므로 2000년 이전에 파악되 

지 못한 HIV 감염자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파악되어 당 

분간 새로운 HIV 감염자의 증 

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HIV 감염자와 AIDS 

발생자의 파악시점이 너무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적절한 

HIV 감염과 AIDS 발생의 관 

리를 위하여 보건행정당국의 좀 

더 철저한 HIV/AIDS 감시체 

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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