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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Flow cytometric automated reticulocyte analysis is a superior method to manual reticulo-

cyte counting, with respect to precision and sensitivity. Furthermore, flow cytometric analysis is able

to measure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IRF) and reticulocyte cellular indices(RCI : cell hemoglobin

content : CHr, mean cell volume : MCVr, cell hemoglobin concentration mean : CHCMr, distribytion

width : RDWr, HDWr, CHDW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ean values and clinical sig-

nificances of IRF and RCI in healthy children and pediatric anemia patients.

Methods : IRF and RCI were measured with an automated blood cell analyzer, ADVIA 120(Bayer,

USA) using oxazine 750 dye, in 57 healthy children and 61 children with anemia. The anemia group

consisted of 27 iron deficiency anemia(IDA) patients and 34 patients with anemia associated with

acute infection(AAI). We compared the mean values of IRF and RCI in the control group classified

according to age, between anemia groups and the control group, and between the IDA group and the

AAI group.

Results : For the normal control group, the mean values of IRF, CHr, MCVr and HDWr were high-

er in neonates when compared to older children. The mean values of IRF and RDWr were signifi-

cantly higher, and the mean values of CHr and CHCMr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IDA group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mean value of IRF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mean

value of CHDWr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AAI group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mean values of IRF, CHr and CHCMr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IDA group when com-

pared to the AAI group.

Conclusion :We could determine the normal mean values of IRF and RCI in healthy children clas-

sified according to age for understanding of hematopoietic response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The

evaluation of IRF and RCI by automated reticulocyte analyzer seemed to be accurate and clinically

useful for the early diagnosis of anemia and the differentiation of IDA from AAI. (Korean J Pediatr

2005;48:28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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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로 말초혈에서 망상적혈구수 뿐 아니라 망상적혈구지수(re-

ticulocyte cellular index, RCI)와 망상적혈구의 성숙 정도(re-

ticulocyte maturity)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

다
1)
. 즉, 평균망상구세포용적(mean cell volume, MCVr), 평균

망상구혈색소농도(cell hemoglobin concentration mean,

CHCMr), 망상구혈색소함량(cell hemoglobin content, CHr)과

각각의 분포폭(distribytion width) 인 망상구적혈구 분포폭

(RDWr), 망상구혈색소분포폭(HDWr) 및 망상구혈색소함량분포

폭(CHDWr)을 포함하는 망상적혈구지수와, 형광물질의 저강도

역(low-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LFR), 중강도 역

(middle-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MFR), 고강도 역

(high-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HFR) 내의 성숙 정도에

따라 분류된 망상적혈구분획을 산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
.

HFR은 가장 미성숙한 망상적혈구를, MFR은 미성숙한 망상적

혈구를, LFR은 성숙한 망상적혈구를 의미하며, HFR과 MFR

망상적혈구 분획의 합을 미성숙망상적혈구분획(immature re-

ticulocyte fraction, IRF)으로 정의한다
3)
.

RCI는 골수의 효과적인 적혈구조혈기능을 실시간 반 하는

예민한 지표로서 특히 최근 48시간 동안 골수에서 조혈과 조혈

을 위하여 필요한 철분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

타내므로 유전자재조합 인적혈구 생성인자(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rHuEPO)를 투여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서 철

결핍상태의 모니터링 및 철결핍성빈혈의 조기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5)

. 체내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저장

철이 감소되어 고갈되게 되고 적혈구조혈이 향을 받아 혈색소

함량이 적은 망상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며 새로 형성된 망상적

혈구내 혈색소의 양을 반 하는 CHr의 점차적인 저하가 나타나

므로 CHr을 측정함으로 혈색소치 및 적혈구지수의 감소가 나타

나기 전에 철결핍 상태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
6, 7)

.

IRF는 골수조혈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반 하는 예민한 지표이

며 임상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이나 항암화학요법 후 골

수회복을 조기에 알아보는 데에 유용하다
8)
. 즉 골수 무형성 시

에 IRF는 “0”에 가깝게 나타나고 골수조혈기능이 다시 증가할

때에 가장 먼저 RNA 함량이 높은 망상적혈구가 나타나므로

IRF의 증가로 가장 먼저 반 된다.

이와 같이 RCI와 IRF는 골수의 효과적 적혈구조혈기능을 평

가하고 빈혈의 병태생리학적 변화를 이해하며 빈혈의 감별진단

과 치료에 관한 반응을 추적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지

표로서
3)

자동화혈구계산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해

질 수 있으나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

이다. 또한 성인과 달리 소아, 특히 신생아 및 유아기에는 연

령에 따른 혈액학적 변동이 심하므로 RCI와 IRF의 연령별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소아 빈혈 중 가장 흔한 빈혈인 철결핍성빈혈

및 철결핍 상태의 조기 진단과 소아 빈혈 중 또 하나의 흔한 빈

혈인 급성 감염에 동반된 빈혈과의 감별 진단에 RCI와 IRF가

유용한 지표로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 정상 어린이나 소아 빈혈

에서 RCI와 IRF의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정상 소아의 연령군별 RCI와 IRF의 정상치를 구하고, 소아빈혈

중 가장 흔한 원인질환인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에 동반된 빈

혈을 포함한 소아빈혈군에서 RCI와 IRF치를 조사하여 소아빈혈

의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강북삼성병원 소아과에서 빈혈로 진

단된 생후 2개월에서 15세 연령의 환아 61명을 대상으로 하 으

며, 이중 철결핍성빈혈군이 27명이었고, 급성감염으로 인한 빈혈

군이 34명이었다. 급성 감염성 질환은 급성 위장관염과 폐렴이

가장 많았고, 급성인후염, 중이염 순으로 많았다. 대조군은 정상

아 57명으로 이중 신생아군은 2004년 1월 한달 동안 강북삼성병

원에서 출생한 재태연령 37-42주의 적정체중출생아로서 신체검

사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15명을 대상으로 하 고, 정

상아군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강북삼성병원에 건강검진을 위

해 내원한 2개월 이상의 소아 중 빈혈이 없었던 42명을 대상으

로 하 다. 정상아군은 유아기에 혈액학적 변동이 심한 점을

고려하여 생후 2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아군, 7개월에서 2세까

지의 유아군, 2세 이후 군으로 분류하 다.

2. 빈혈의 진단 기준

빈혈은 입원 시 측정한 혈색소치가 홍
9)
의 한국소아 정상혈색

소량의 2표준편차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 으며, 생후 4주 미만

의 신생아는 혈색소치 13.5 g/dL 미만으로 하 고, 생후 1개월

에서 6개월 사이의 아는 혈색소치 9.5 g/dlL 미만으로 하 으

며, 생후 6개월에서 2세 사이의 유아는 혈색소치 10.5 g/dL

미만을 기준으로 하 고, 2세 이상의 소아는 혈색소 11.5 g/dL

미만을 기준으로 하 다. 감염으로 인한 빈혈은 급성감염성 질환

이 있으면서 빈혈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로 하 고, 철결핍성빈혈

은 혈색소치가 진단 기준에 합당하면서 혈청 ferritin 10 ng/mL

미만이거나 MCV 70 fL 이하, MCH 27 pg 이하 및 MCHC 12

ng/mL 이하인 경우로 하 다.

3. 방 법

망상적혈구의 측정은 EDTA 시험관에 채혈한 후 6시간 이내

에 ADVIA 120(Bayer, USA) 자동화혈구계산기를 이용하여 검

사하 다. 검사방법은 전혈에 oxazine 750염색시약을 넣어 적혈

구내의 빛의 흡수 및 산란 정도를 분석하여 망상적혈구수의 백분

율(%) 및 저등도 염색강도 분획(L RETI, low staining-inten-

sity 또는 more mature), 중등도 염색강도 분획(M RETI, me-

dium staining-intensity 또는 intermediate maturation) 및 고

등도 염색강도 분획(H RETI, high staining-intensity 또는

most immature) 망상적혈구를 구하 으며 IRF는 미성숙망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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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 5인 : 망상적혈구 지수 및 미성숙망상적혈구 분획의 소아 빈혈에서의 임상적 의의

혈구에 속하는 고등도 염색강도 분획과 중등도 염색강도 분획의

합으로 계산하 다. 또한 같은 자동화혈구계산기를 이용해 RCI

인 MCVr, CHr, CHCMr, RDWr, HDWr 및 CHDWr을 측정하

다.

4. 통계학적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0.0(SPSS Inc.,

USA)을 이용하 다. 철결핍성빈혈군과 급성감염성 빈혈군 및

대조군 간의 IRF 및 RCI의 평균치 비교는 ANOVA를 이용하

고, 사후검정은 TUKEY method를 사용하 다.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를 유

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빈혈군과 비교한 대조군은 신생아를 제

외한 2개월 이상 정상아 42명을 대상으로 하 다.

결 과

1. 정상대조군 및 빈혈군의 특징

정상대조군 57명은 남아가 30명(53%)이었고 여아가 27명(47

%)이었다. 각 연령군의 성별분포를 보면 신생아군은 남아 6명

(40%)과 여아 9명(60%) 고, 2-6개월 아군은 남아 8명(72%)

과 여아 3명(27%) 으며, 7-24개월 유아군은 남아 7명(64%)

과 여아 4명(36%) 고, 2세 이상 소아군은 남아 9명(45%)과 여

아 11명(55%)이었다. 철결핍성빈혈군 27명은 남아18명(67%)과

여아 9명(33%)이 고, 급성감염성빈혈군 33명은 남아 15명(45

%)과 여아 18명(55%)이었다.

2. 연령군별 IRF과 RCI의 정상치

대조군의 각 연령군별 IRF 평균치를 보면 신생아군 29.9±

12.3%, 2-6개월군 4.2±2.9%, 7-24개월군 3.4±1.4%, 2세 이상

군 5.4±2.8%로 신생아군에서 가장 높았다. 대조군의 각 연령군

별 RCI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신생아군에서 CHr, MCVr 및

HDWr이 차례대로 34.1±1.5 pg, 115.4±6.9 fL 및 3.2±0.2 g/

dL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으나 CHCMr과 RDWr

은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3. 빈혈군과 대조군의 IRF과 RCI의 비교

망상적혈구수는 대조군에 비하여 빈혈군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P=0.002). 빈혈군의 IRF와 RCI를 대조군과 비교해보면 빈혈군

의 IRF는 11.8±7.8%로 대조군의 4.5±2.7%에 비하여 빈혈군에

서 의미있게 높은 수치를 보 고(P<0.001), CHr과 CHCMr은

빈혈군에서 26.1±3.7 pg과 28.5±2.8 g/dL이고 대조군에서

27.8±2.3 pg과 30.6±1.5 g/dL로서 빈혈군에서 낮게 측정되었다

(각각 P=0.018, P<0.001). 그러나 MCVr은 빈혈군에서 92.9±

5.5 fL이고 대조군에서 91.8±9.6 fL로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4. 철결핍성빈혈군과 대조군의 IRF와 RCI의 비교

망상적혈구수는 철결핍성빈혈군에서 1.4±0.5%, 대조군에서

1.1±0.4%로 철결핍성빈혈군에서 의미있게 높았고(P=0.013),

IRF도 철결핍성빈혈군에서 7.0±3.2%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았다(P<0.001). RCI 중 CHr과 CHCMr은 철결핍성빈혈

군에서 24.9±4.1 pg과 27.4±2.7 g/dL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낮

게 측정되었고(각각 P=0.004, P<0.001), RDWr은 철결핍성빈혈

군에서 12.6±2.7%이고 대조군에서 11.8±2.1%로서 철결핍성빈

혈군에서 높았으며(P<0.001), MCVr과 HDWr은 철결핍성빈혈

군에서 91.0±10.0 fL와 2.7±0.6 g/dL이고 대조군에서 92.9±5.5

fL와 2.6±0.4 g/dL로 두 군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5. 급성감염성빈혈군과 대조군의 IRF와 RCI의 비교

급성감염성빈혈군의 망상적혈구수는 1.7±1.0%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고(P=0.007), IRF도 급성감염성빈혈군에서

10.7±4.7%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P<0.001). RCI

중 CHDWr만 급성감염성빈혈군에서 3.2±0.5 pg이고 대조군에

서 3.8±0.8 pg으로 차이를 보 고(P=0.003), CHr, MCVr,

CHCMr, RDWr 및 HDWr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6. 철결핍성빈혈군과 급성감염성빈혈군의 IRF와 RCI의
비교

평균연령, 혈색소치 및 망상적혈구수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

었다. IRF은 철결핍성빈혈군에 비하여 급성감염성빈혈군에서 의

의있게 높았다(P<0.001). RCI 중 CHr과 CHCMr은 급성감염성

Table 1.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and Reticulocyte
Cellular Indices in Control Group, According to Age

<2 month 2-6 m 7-24 m >24 mo

No.

Reticulocyte(%)

L-reti(%)

M-reti(%)

H-reti(%)

IRF(%)

CHr(pg)

MCVr(fL)

CHCMr(g/dL)

RDWr(%)

HDWr(g/dL)

CHDWr(pg)

15

3.6±1.4

70.1±12.3

19.9±6.5

9.9±6.5

29.9±12.3

34.1±1.5

115.4±6.9

29.7±0.8

10.9±0.8

3.2±0.2

4.2±0.4

10

1.3±0.4

95.8±2.9

3.5±2.0

0.8±1.8

4.2±2.9

26.4±2.2

95.0±5.0

29.9±1.4

11.0±2.3

2.4±0.5

3.9±0.6

11

0.9±0.3

96.6±1.4

2.8±1.3

0.6±0.5

3.4±1.4

27.5±0.8

91.5±6.5

30.4±0.4

11.6±1.7

2.8±0.5

3.6±0.4

20

1.1±0.6

94.6±2.8

4.2±2.3

1.2±1.3

5.4±2.8

29.1±1.9

92.5±5.0

31.2±1.4

12.3±2.1

2.7±0.3

3.7±0.9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IRF :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L-reti : low-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M-reti : middle-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H-reti : high-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CHr : cell hemoglo-
bin content, MCVr : mean cell volume, CHCMr : cell hemoglo-
bin concentration mean, RDWr, HDWr, CHDWr : distribytion
widths of CHr, MCVr, CH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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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혈군에 비하여 철결핍성빈혈군에서 의의있게 낮았으나(각각

P=0.018, P=0.002), MCVr, RDWr 및 HDWr은 두 군간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7. IRF와 혈청 ferritin, 망상적혈구수와의 상관관계 및
CHr과 TIBC, 혈색소, 혈색소용적과의 상관관계

IRF는 혈청 ferritin 농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 고(rs=0.440,

P=0.001), 망상적혈구수와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 다(rs=0.392,

P=0.004)(Fig. 1). 또한, CHr은 혈색소치 및 혈색소용적과는 양

의 상관관계를 보 고(rs=0.492, P=0.001, rs=0.571, P<0.001)

Table 2. Comparison of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and Reticulocyte Cellular Indices between Anemia and Control Group

Control(n=42) IDA(n=27) Acute infection(n=34) P value

Age(months)

Hgb(g/dL)

HCT(%)

Reticulocyte(%)

L-reti(%)

M-reti(%)

H-reti(%)

IRF(%)

CHr(pg)

MCVr(fL)

CHCMr(g/dL)

RDWr(%)

HDWr(g/dL)

CHDWr(pg)

34.9±34.1

12.1±0.6
*, †

35.9±1.8
*, †

1.1±0.4
*, †

95.5±2.7
*, †

3.6±2.1
*, †

0.9±1.3†

4.5±2.7
*, †

27.8±2.4
*

92.9±5.5

30.6±1.5
*

11.8±2.1
*

2.6±0.4

3.8±0.7
*, †

41.7±50.7

9.1±1.7
*

28.9±4.2
*

1.4±0.5

93.0±3.2

5.9±2.5

1.1±1.5

7.0±3.2

24.9±4.1
*

90.8±9.9

27.4±2.7
*

12.6±4.7
*

2.7±0.6

3.1±0.6
*

33.1±22.8

9.9±1.4†

28.9±4.2†

1.7±1.0†

89.3±4.7†

9.2±4.2†

1.5±1.1†

10.7±4.7†

27.4±2.6

92.6±9.4

29.8±2.3

11.5±2.0

2.7±2.5

3.2±0.5†

NS

<0.001
*
/<0.001†

<0.001
*
/<0.001†

0.013
*
/0.007†

0.001
*
/<0.001†

<0.001
*
/<0.001†

NS/0.046†

0.001
*
/<0.001†

0.004
*
/NS

NS/NS

<0.001
*
/NS

<0.001
*
/NS

NS/NS

<0.001
*
/0.00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S : Not significant, IRF :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L-reti : low-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M-reti : middle-fluorescence in-
tensity region, H-reti : high-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CHr : cell hemoglobin content, MCVr : mean cell volume, CHCMr : cell
hemoglobin concentration mean, RDWr, HDWr, CHDWr : distribytion widths of CHr, MCVr, CHCMr

Fig. 1. Correlation between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IRF) and serum ferritin levels(A) and between IRF and total
reticulocyte counts in anemia group(B).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m.

Table 3. Comparison of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and
Reticulocyte Cellular Indices between Iron Deficiency Anemia
and Anemia of Acute Infection

IDA(n=27) Acute infection(n=42) P value

Age(months)

Hgb(g/dL)

HCT(%)

Reticulocyte(%)

L-reti(%)

M-reti(%)

H-reti(%)

IRF(%)

CHr(pg)

MCVr(fL)

CHCMr(g/dL)

RDWr(%)

HDWr(g/dL)

CHDWr(pg)

41.7±50.7

9.1±1.7

28.9±4.2

1.4±0.5

89.3±4.7

9.1±4.2

1.5±1.2

7.0±3.2

24.9±4.1

90.8±9.9

27.4±2.7

12.6±4.7

2.7±0.6

3.1±0.6

33.1±22.8

9.9±1.4

30.2±4.0

1.7±1.0

93.0±3.2

5.9±2.5

1.1±1.5

10.7±4.7

27.4±2.6

92.6±9.4

29.8±2.3

11.5±2.0

2.7±2.5

3.2±0.5

NS
*

NS
*

NS
*

NS
*

0.002

0.001

NS
*

<0.001

0.018

NS
*

0.002

NS
*

NS
*

NS
*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
NS : Not significant
IRF :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 L-reti : low-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M-reti : middle-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H-reti : high-fluorescence intensity region, CHr : cell hemoglo-
bin content, MCVr : mean cell volume, CHCMr : cell hemoglo-
bin concentration mean, RDWr, HDWr, CHDWr : distribytion
widths of CHr, MCVr, CHC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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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BC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rs=-0.385, P=0.023)

(Fig. 3A). 그리고 IRF와 CHr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 다(rs=

-0.289, P=0.042)(Fig. 3B).

고 찰

망상적혈구(reticulocyte)는 골수의 유핵전구세포인 적혈모구

에서 새로 생성된 미성숙 적혈구로서 골수에서 평균 3일 및 말

초혈액에서 1일간의 성숙기간을 거친 다음 성숙적혈구로 분화되

며, 분화하는 과정에서 세포질에 남아 있던 리보좀 RNA를 점차

소실해 간다
10)
. 1940년대에 초생체 염색으로 RNA를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처음 그물 모양의 망상적혈구를 측정하기 시작

하 고
11)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동화혈구계산기를 통하여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망상적혈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RNA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형광

색소를 사용하여 세포 내 RNA 함량과 비례적으로 방출되는 신

호를 유세포측정기로 포착하는 자동화 망상적혈구계산기를 통하

여 망상적혈구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었다
12)
.

자동화혈구 계산기는 망상적혈구수 측정에 있어서 과거 수기

로 측정하는 방법에 비하여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혈액 검체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 도와 예민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13)
. 즉 보다 많은 적혈구를 분석하므로 통계적인 오

차를 줄여 높은 정 도를 나타낼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RNA

를 함유한 성숙 망상적혈구를 간과할 수 있는 현미경검사에 비

하여 미성숙부터 성숙 망상적혈구까지 분석이 가능하므로 높은

예민도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IRF와 RCI를 측정함으로써 빈혈

의 조기진단 및 감별진단, 골수이식이나 화학요법 후의 골수회복

정도와 철분제제 투여 후 골수의 효과적 적혈구조혈기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들이 사용한 ADVIA 120은 망상적혈구

RNA를 핵산염색시약인 oxazine 750으로 염색하여 자동 측정하

는 자동화혈구계산기로서 미성숙망상적혈구는 더욱 많은 RNA

을 함유하여 더 많은 oxazine 750과 결합함으로써 성숙 적혈구

보다 더 많은 빛을 흡수하는 데에 원리를 두고 있다
14)
. 이에 따

라 망상적혈구를 성숙정도에 따라 저등도 염색강도, 중등도 염색

강도, 고등도 염색강도 역의 세 분획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망상적혈구의 크기와 혈색소 함량과 농도는 광선산란법에 의해

측정하며, CHr, MCVr, CHCMr, RDWr, HDWr 및 CHDWr

등의 다양한 망상적혈구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1)
.

IRF는 망상적혈구 또는 다핵백혈구보다 조기에 골수 반응을

반 하는 예민한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골수의 조혈기능이 증가

Fig. 3. Correlation between Cell hemoglobin content(CHr) and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A) and between CHr and
Immature reticulocyte fraction(IRF)(B) in anemia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m.

Fig. 2. Correlation between Cell hemoglobin content(CHr) and
serum hemoglobin levels(A) and between CHr and serum he-
matocrit levels(B) in anemia group. They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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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IRF도 증가하고, 조혈기능이 감소하면 IRF도 감소한다.

IRF는 임상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후 생착의 조기판정, 화학요

법에 의한 골수억제로부터 회복시작의 판정, 유전자재조합 인적

혈구 생성인자, 철분제제, 비타민B12 또는 엽산 투여 후 혈구생

성반응의 추적, 성장인자 유발성 CD34＋ 세포의 말초혈로의 방

출 예측 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3, 15)

. 또한 IRF는 빈혈의 원

인질환의 감별진단 에도 유용하여 Linda 등
2)
은 재생불량성빈혈

과 거적모구성빈혈에서는 IRF이 감소하고 백혈병이나 골수이형

성증후군처럼 골수대치에 의한 빈혈에서는 IRF이 증가하며 비기

능항진증에서는 IRF이 매우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만성감염에 의한 빈혈시 만성적으로 적혈구생성인자에 의해

골수가 자극되어 IRF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6)
, Well 등

11)
과 Davis 등

17)
은 철결핍성빈혈에서 망상적혈구 내의 transfer-

rin receptor mRNA의 증가로 미성숙망상적혈구가 증가한다고

하 고, IRF와 총철결합능 및 혈청 페리틴 농도 간에 높은 상관

관계를 관찰하 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2개월 이상 정상대조군

의 IRF평균치는 4.5%이었고, 연령별로는 신생아군에서 아군

이상 정상아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이 관찰되었으며, 철결핍성

빈혈군은 7.0%, 급성감염성빈혈군은 10.7%로 철결핍성빈혈군과

급성감염성빈혈군 모두 정상대조군에 비해 IRF가 의미 있게 증

가되어 있었으나, 철결핍성빈혈군에 비하여 급성감염성빈혈군에

서 IRF가 의의 있게 높았으므로, 빈혈의 진단과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성빈혈의 감별진단에 유용한 지표로 생각되었다.

신생아기에는 태아혈색소가 급격히 감소되고 점차 성인혈색소

로 치환됨에 따라 활발한 혈구생성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조

혈모세포에서 망상적혈구로의 분화과정이 짧아져 CHr과 MCVr

이 증가된 미성숙망상적혈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급

성감염성빈혈군에서 철결핍성빈혈군보다 IRF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나 염증부위에서의 파괴증가에 의한 적혈

구 수명단축, 적혈구생성인자에 대한 골수의 반응저하, 철분의

위장관 흡수저하 및 이용장애 등으로 골수에서 이미 생성되어

있던 미성숙망상적혈구가 말초혈로 방출됨으로써 IRF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8, 19)

. 또한 본 연구에서 IRF과 혈청

페리틴 농도 및 망상적혈구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관찰하 으

므로 망상적혈구 성숙도는 골수의 조혈능 및 철분상태에 의하여

향을 받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RCI 중 망상적혈구혈색소함량인 CHr은 철결핍상태를 평가하

는 가장 민감하고 특이한 지표로서, 철결핍상태의 진단을 위한

가장 적절한 기준값으로 알려져 있다
20)
. 임상적으로 MCV, MCH

및 MCHC가 정상범주에 속하는 철결핍성빈혈 초기에 CHr이

먼저 감소하므로 철결핍성빈혈의 호발연령기인 유아기 및 청

소년기에서 CHr의 측정을 통하여 철결핍상태를 조기 진단하고

철분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철결핍성빈혈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20)
. 또한 CHr은 염증이나 만성질환 등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으므로 철결핍성빈혈을 진단하는데 고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혈청 페리틴이나 철 농도보다 정확하다
18)
. 혈청 철 농도는

정상 개개인에서 날짜별, 시간별 변이가 매우 높아 임상적 유용

성이 적고 염증, 감염, 수술, 만성 질환의 반응성으로 감소할 수

있어 철결핍성상태의 조기진단에는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CHr은 투여시 동반되는 철결핍 적혈구생성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임상적으로 많은 활용도가 예상된다
19)
.

즉,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환자에서 유전자 재조합 인적

혈구 생성인자 투여시 관찰되는 CHr의 저하는 철결핍 상태의

골수에서 생성된 망상적혈구의 방출을 나타내므로 철분보충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5)
. 철분제제 투여 후 치료반응을 평가하는데

도 다른 철분관련 표지자보다 조기에 반응하므로
19)

철분제제 투

여 한달 후 혈색소치, 혈청 페리틴 또는 철 농도의 증가를 확인

해오던 방법과 비교하여 철분제제 투여 1-2주 후 CHr을 통하여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20)
. CHr은 효과대비 비용면에서도 다른

지표보다 효율적이고
21)
, 완충시약에서 2시간 정도 안정하게 유지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MCVr이나 CHCMr보다도 유용하

다
6)
. 본 연구에서도 CHr은 급성감염빈혈군에서는 대조군과 비

교하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철결핍성빈혈군에서는 24.9±4.1

pg으로 26 pg 미만이었으며 대조군이나 급성감염빈혈군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되어 있었으므로 철결핍상태의 조기진단과 소아

에서 감별이 중요한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빈혈의 감별진단에

유용함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CHr은 빈혈군

에서 기존의 철분제제 투여 후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사

용되었던 TIBC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혈색소치 및 적혈구

용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으므로 철분 투여 후 반응을 추적

평가하는데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RCI 중 MCVr과 RDWr은 적혈구 생성이 감소하면 감소하고

화학요법, 유전자 재조합 인적혈구 생성인자 치료 또는 골수이식

후 골수회복상태에서 적혈구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증가하

게 되는데, 이는 조혈모세포에서 망상적혈구로의 분화과정이 짧

아져 MCVr이 증가된 스트레스 망상적혈구 생성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22)
. D'Onofrio 등

23)
은 골수이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초기에는 골수부전에 따른 MCVr의 점진적 감소를 보이

지만, 골수회복이 시작되어 조혈이 활발해지면 MCVr의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대조군중 신생아군에서 아기 이상 연령

군에 비해 MCVr과 HDWr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CHCMr과 RDWr의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이는 신생아기

에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균등하게 크기가 크지만 혈색소농도는

균일하지 않는, 즉 혈색소 합성 장애가 있는 미성숙망상적혈구의

생성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철결핍성빈혈군과 대조

군 사이에 CHr, CHCMr 및 RDWr의 차이는 있었으나 MCVr

과 HDWr의 차이는 없었고, 철결핍성빈혈군과 급성감염성빈혈

군 사이에는 CHr과 CHCMr의 차이는 있었으나 MCVr, RDWr

및 HDWr의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철결핍성빈혈의 진단

이나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성빈혈의 감별진단에 있어서는

CHr과 CHCMr이 가장 유용한 지표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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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저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ADVIA 120 자동화혈구계

산기를 이용하여 신속 간편하고 정확하게 망상적혈구수뿐 아니

라 IRF과 여러 가지 RCI를 측정할 수 있었고, 연령군별 정상표

준치 및 그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IRF과 RCI 중 특히 CHr은

철결핍성빈혈의 조기진단 및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성빈혈의

감별진단에 유용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 으나 향후

골수회복기능 평가 및 치료 후 혈액학적 반응을 추적하는 지표

로서의 유용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임상적으로 더

욱 활발히 응용될 수 있어야겠다.

요 약

목 적:최근에 개발된 자동화혈구계산기를 이용하여 신속 간

편하고 정확하게 IRF과 다양한 RCI 측정이 가능해졌다. 저자들

은 정상 소아의 연령군별 RCI와 IRF의 정상치를 구하고, 소아

빈혈 중 가장 흔한 원인질환인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성빈혈

을 포함한 소아빈혈군에서 RCI와 IRF치를 조사하여 소아빈혈의

조기진단과 철결핍성빈혈과 급성감염성빈혈의 감별진단에 유용

한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방 법:소아빈혈환자군 61명(급성감염성빈혈 34명, 철결핍성

빈혈 28명)과 정상대조군 57명을 대상으로 자동화혈구계산기

ADVIA 120을 이용하여 IRF과 CHr, MCVr, CHCMr, RDWr,

HDWr 및 CHDWr를 포함한 RCI를 측정 후 대조군과 빈혈군

및 철결핍성빈혈군과 급성감염성빈혈군간의 평균치를 비교 분석

하 다.

결 과:

1) 정상대조군의 각 연령군별 IRF 평균치는 신생아군에서 가

장 높았다. 정상대조군의 각 연령군별 RCI의 평균값을 비교해보

면 신생아군에서 CHr, MCVr 및 HDWr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았으나 CHCMr과 RDWr은 연령군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빈혈군의 IRF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았고,

CHr과 CHCMr은 빈혈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MCVr은 빈혈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철결핍성빈혈군의 IRF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높았고, RCI 중 CHr과 CHCMr은 철결핍성빈혈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낮게 측정되었으며, RDWr은 철결핍성빈혈군에서 높았

고, MCVr과 HDWr은 두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급성감염성빈혈군과 대조군의 IRF와 RCI를 비교해 보

면 IRF는 급성감염성빈혈군에서 의미 있게 높았고, RCI 중

CHDWr만 차이를 보 으며, CHr, MCVr, CHCMr, RDWr 및

HDWr은 두 군간에 의의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철결핍성빈혈군과 급성감염성빈혈군 간에 평균연령, 혈색

소치 및 망상적혈구수는 차이가 없었다. IRF은 철결핍성빈혈군

에 비하여 급성감염성빈혈군에서 의의 있게 높았고, RCI 중 CHr

과 CHCMr은 급성감염성빈혈군에 비하여 철결핍성빈혈군에서

의의 있게 낮았으나, MCVr, RDWr 및 HDWr은 두 군간에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 론:빈혈의 감별진단에 IRF와 RCI가 매우 유용하리라 생

각되며 특히 IRF는 급성감염에 의한 빈혈군에서 증가하는 것으

로 보아 급성염증에 의한 골수반응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RCI 중 CHr은 빈혈의 감별진단에 아주 유용하고 특히 철

결핍성빈혈군의 초기 진단에 유용하나 이에 대해 더욱 많은 연

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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