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학회지   2004;25:610-616
J Korean Acad Fam Med

가정의학회지610 

서     론

  감염성 설사 질환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약 25%

에서만 원인을 밝힐 수 있었으나, 배양 조건이 까다

로운 세균에 대한 진단 기술이 향상되고, 바이러스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기법이 사용되면서 최근 진단율

이 크게 향상되었다.
1)
 그러나 아직도 원인 불명인 경

우가 30% 정도나 되며, 이러한 원인 불명 병인체의 

상당 부분은 바이러스라고 판단된다.2) 설사를 일으키

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Rotavirus, Norovirus, Adeno-

virus, Astrovirus 등이 있다.3) Norovirus는 예전에 Norwalk- 

Like Virus, Small Round Structured Virus (SRSV), Calicivirus 

등으로도 불려 왔으며,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시 27∼

32 nm 크기의 작고 둥 게 생긴 RNA 바이러스로 

Caliciviridae family (科)에 속한다. 대개 설사 유행을 일

으킨 지역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어 왔으며, 1972년 

미국 오하이오주 Norwalk시에서 처음 발견된 Norwalk 

virus를 시작으로 Hawaii virus, Snow Mountain virus, 

Southhampton virus 등 혈청형은 다르지만, 형태가 작

고 둥 게 생긴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발견되어 왔는

데, 이를 아우르는 용어가 Norovirus이다.4,5) Norovirus

는 미국, 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집단으로 발생

하는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

고되고 있다. 주로 물과 음식을 매개로 전파되고, 사

람 간 전파력이 높아 2차 감염률이 높다.5,6) 우리나

라도 점차 선진화되면서 Norovirus에 의한 급성 위장

관염 유행이 증가하리라고 전망된다. 저자들은 Noro-

virus에 의한 충북 청주시 C 여고의 급성 위장관염 

집단 발병을 경험하 기에 역학조사 사례를 보고하

고자 한다. 

역학조사 방법

    1. 사건인지 개요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충북 청주시 C 

여고 1학년 학생 364명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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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ovirus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의 주요 병인체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2003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충북 청주시 C 여고 1학년 학생 364명이 제주도 수학 여행을 다녀온 후 집단 발생한 

급성 위장관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Norovirus에 의한 유행 사례임을 밝혀 내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례의 

정의에 부합된 학생은 총 196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람들에서의 발병률은 54.9%이고, 유행 곡선은 단일봉 양상

이었다. 설사 횟수는 대부분(76.8%) 1～6회, 설사 기간은 대부분(85.1%) 이틀 이내로 비교적 가벼운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설사에 동반된 증상은 복통, 두통, 후중기, 발열, 오심, 구토 순이었다. 환례 정의에 부합된 총 196명의 직장

채변에서 살모넬라균속(Salmonella spp.), 이질균속(Shigella spp.), 비브리오균속(Vibrio spp.), 포도상구균(Staph-
ylococcus aureus), 병원성 대장균 O157(E. coli O157)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에서는 의심이 될 만한 병원성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총 25건의 검체 중 3건에서 Norovirus가 분리되었다.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조리 종사자 가검물 22건에 대한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나, 환경 검체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 13건 가운데 숙박 호텔의 지하수에서 일반세균이 130 CFU/mL,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와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검체에서 바이러스 검사는 실시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C 여고의 집단 

설사 유행은 Norovirus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숙박 호텔의 오염된 지하수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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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학교 학생 10여 명이 인근 가정의학과와 내과 

의원에서 장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해당 의원의 신

고를 통해 흥덕구 보건소에 신고되었다. C 여고 보건

교사에게 문의한 결과, 1학년 학생 30여 명이 설사와 

복통으로 양호실을 다녀간 사실이 인지되었으며, 충

청북도 역학조사반은 유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

여 유행의 규모 및 집단 설사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

해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본 역학조사를 실시하

다. 

    2. 환례 정의

  수학여행단은 5월 19일 오후에 제주도 현지에 도착

하 으므로 잠복기를 고려하여 5월 20일 0시 이후 ①

통상적인 대변습관과는 달리 묽은 변이나 혈변, 수양

성 대변을 보는 경우나, ② 오심, 구토, 복통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인 경우를 환례로 정의하 다. 

환례 정의에 부합한 학생수는 총 196명이었고, 수학

여행 전인 5월 18일부터 설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

난 학생 1명은 환례에서 제외하 다. 

    3. 조사 방법

  수학여행을 다녀온 1학년 학생 364명 중 당일 조퇴

자 14명을 제외한 350명과 인솔 교사 7명 등 총 357

명을 대상으로 설사 양상과 동반 증상 및 섭취 음식

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시행하 다. 설문지는 

국립보건원에서 제시한 ‘표준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 

역학조사서’를 이용하 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원인 

병인체의 전파 양식을 추정하기 위해 유행 곡선을 분

석하 고, 유행의 규모 추정을 위해 발병률을 산출하

다. 환례 정의에 부합한 196명에 대한 직장채변

(rectal swab)으로 세균학적 검사를 실시하 으며, 설사

횟수가 10회가 넘는 학생 중 5명의 대변 검체를 획득

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

원에 의뢰하 다. 제주도 보건위생과, 제주시 보건소 

및 남제주군 보건소에 수학여행 후 집단 설사가 발생

한 사실을 알리고, 숙소 및 음식점 5곳과 조리 종사

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협조 요청하 으며, 이에 

따라 종사자 가검물 22건, 환경 검체 13건(음식물 9

건, 지하수 1건, 칼 1건, 도마 1건, 행주 1건)에 대한 

미생물학적 검사가 실시되었다.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도중 C 여고 수학여행단

이 다녀간 직후인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제주도

내 동일 호텔을 숙소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광주 J 고

등학교에서도 집단 설사가 발생하 고, 설사 환자의 

대변 가검물에서 Norovirus가 검출되었음을 인지하

다. 광주광역시 역학조사팀과 연계하여 이들 두 지역 

수학여행단 집단 설사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

기 위해 두 지역 보건환경 연구원의 바이러스 검출 

결과 및 두 지역의 가검물을 국립보건원 소화기 바이

러스과에 송부하 다. 

    4. 조사 결과의 분석

  통계적인 분석은 Excel 2000 Program과 Epi-Info Pro-

gram 6.0 version을 이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서는 Excel 2000 Program을 이용하여 발병일별 환자 

분포, 학급별 환자 분포, 설사의 임상양상 등에 대한 

표와 그림으로 요약하 으며, 섭취한 음식물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별 섭취군과 비섭취군의 

교차곱비(Odds ratio) 및 교차곱비의 95% 신뢰구간을 

Epi-Info Program 6.0 version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로 구하 다. 분석한 내용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5% 

수준으로 하 다(P＜0.05).

그림 1. 발병일별 환자 분포(n=196). 그림 2. 학급별 환자 분포(n=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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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

    1. 발생 규모

  설문 응답자 357명 중 환례 정의에 부합되는 학생

은 총 196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람들에서의 발

병률은 54.9%로 높게 나타났다(196/357). 유행 곡선을 

나타내는 발병일별 환자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환자

는 이틀에 걸쳐 집중되어 있는 단일봉 양상이며 5월 

23일 이후 추가 환자의 발생은 없었다. 학급별 환자

의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학급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전 학급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2).

    2. 임상 증상 

  환자들의 설사 횟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 1∼6

회 사이로 나타났으며(76.8%), 설사 기간도 대부분 이

틀 이내의 설사로 비교적 가벼운 설사 증상을 나타내

었다(85.1%). 설사 양상은 134명(67%)에서 묽으나 노

란색이었고, 35명에서 쌀뜨물 같은 양상, 9명은 점액

성 양상을 보 으며 혈변을 보인 환자는 없었고, 설

사에 동반된 증상은 복통, 두통, 후중기, 발열, 오한, 

오심, 구토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

    3. 실험실 검사결과

  총 196건의 직장채변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속(Sal-

monella spp.), 이질균속(Shigella spp.), 비브리오균속(Vibrio 

spp.),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병원성 대장균 

O157 (E coli O157)에 대한 세균학적 검사를 시행하

으나, 1명의 환자에게서만 독소 A형 포도상구균이 관

찰되었고, 의심이 될 만한 다른 병원성 세균은 검출

되지 않았다.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조리 종사자 가

검물 22건에 대한 세균 및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특이

한 사항이 없었으나, 환경 검체에 대한 세균학적 검

사 13건 가운데 숙박장소 던 S 호텔 지하수에서 일

반세균이 130 CFU/mL, 대장균이 양성 판정으로 나와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사 증상이 심한 환자 5명을 선택하여 충북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Rotavirus, Adenovirus, Astrovirus, 

Norovirus에 대한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검사를 시행하 으며, 이 중 1건의 가검물에서 

Norovirus가 검출되었다. Norovirus 양성자의 추가 확인

을 위해 남아 있는 직장채변 20건과 대변 검체 5건을 

합해 총 25건의 검체를 국립보건원 소화기 바이러스

과에 보내어 RT-PCR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시행한 결과, 전기 동에서 330 bp 

band를 얻어 이번 유행의 원인체가 Norovirus Geno-

group I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그림 4), 총 그림 3. 설사와 동반된 증상.

그림 4. Norovirus에 대한 RT- 
PCR 전기 동 결과.

Lane 1 , 8：100 bp  D N A  ladder Lan e 1 , 6 : 100  bp  D N A  ladder
Lane 5 : n egative  sam ple Lan e 3 , 4 , 5 , 7 , 8 : n egative  sam ple
Lane 2 , 3 , 4 , 6 : pos itive  sam ple Lan e 2 , 9 : pos itive  sam ple
Lane 7 : n egative  contro l Lan e 10 : negative  con tro l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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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검체에서 Norovirus Genogroup I이 분리되었다. 

한편, 광주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국립보건원으로 보

내진 검체는 총 31건인데, 이 중 9건에서는 Norovirus 

Genogrup I, 1건에서는 Genogrup II가 분리되었으며, 

광주의 Norovirus Genogrup I 4건과 청주의 Norovirus 

Genogroup I 3건이 염기서열 분석에서 98∼100%의 일

치를 보 다. 

    4. 섭취 음식별 교차곱비 분석 결과

  수학 여행기간 동안 식단표 및 섭취 음식별 교차곱

비는 표 1과 같다. 19일 저녁 식사부터 21일 점심 식

사까지는 모든 학생이 같은 장소에서 먹었으며, 21일 

저녁 식사는 N 식당과 J 식당 두 군데로 나누어 먹

었다. 취식 장소는 S 호텔, M 식당, K 식당, N 식당, 

J 식당 다섯 군데 다. 이들 식당과 광주 J 고등학교

가 이용한 식당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학생이 공통

으로 이용한 식당은 S 호텔이었다. 교차곱비가 높게 

나타난 식단은 M 식당의 카레(5/20점심), S 호텔의 콩

나물무침(5/20 아침), 콩나물(5/19 저녁), 감자조림(5/19 

저녁), 콩나물무침(5/20 저녁) 순으로 나타났다. M 식

당의 카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S 호텔에서 섭취한 음

식이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고      찰

  본 유행사례는 Norovirus에 의한 집단 위장관염이었

다. 환자들의 설사 횟수는 1∼6회가 76.8%로 비교적 

경미한 설사 증상을 보 으며, 이틀 내외의 짧은 설

사 기간 등 경미한 임상 증상을 보 다. 설사와 동반

된 증상으로는 복통, 두통이 많은 반면 구토와 오심

Table 1.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및 섭취 음식별 교차곱비.
ꠧꠧꠧꠧꠧꠧꠧꠧꠧꠧꠧꠧꠧꠧꠧꠧꠧꠧꠧꠧꠧꠧꠧꠧꠧꠧꠧꠧꠧꠧꠧꠧꠧꠧꠧꠧꠧꠧꠧꠧꠧꠧꠧꠧꠧꠧꠧꠧꠧꠧꠧꠧꠧꠧꠧꠧꠧꠧꠧꠧꠧꠧꠧꠧꠧꠧꠧꠧꠧꠧꠧꠧꠧꠧꠧꠧꠧꠧꠧꠧꠧꠧꠧꠧꠧꠧꠧꠧꠧꠧꠧꠧꠧꠧꠧꠧꠧꠧꠧꠧꠧꠧꠧꠧꠧꠧꠧꠧꠧꠧꠧꠧꠧꠧꠧ

날짜 식단 교차곱비* 95% 신뢰구간
†

날짜 식단 교차곱비 95%신뢰구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19 김치 1.10 0.69∼1.76 5/21 김치 0.92 0.57∼1.50
저녁 콩나물‡ 1.73 1.08∼2.77 아침 시금치 0.84 0.49∼1.43
(S 호텔) 계란찜 0.71 0.36∼1.37 (S 호텔) 나물무침 1.66 0.86∼3.22

감자조림‡ 1.66 1.03∼2.66 감자조림 1.45 0.91∼2.32
포무침 1.09 0.68∼1.74 무생채 1.05 0.60∼1.86
돼지고기볶음 0.92 0.42∼2.01 고등어조림 1.19 0.72∼1.97
해물찌개 1.13 0.71∼1.80 생선찌개 0.98 0.60∼1.61

5/20 김치 1.13 0.70∼1.81 5/21 김치 1.37 0.86∼2.20
아침 김 1.10 0.66∼1.85 점심 토종돼지 1.66 0.75∼3.66
(S 호텔) 콩나물무침‡ 1.93 1.16∼3.22 (K 식당) 된장국 0.93 0.58∼1.49

햄/어묵볶음 1.22 0.72∼2.05 어묵 1.33 0.83∼2.13
버섯야채볶음 1.37 0.57∼3.40 쥐포 1.18 0.74∼1.89
고등어조림 1.29 0.78∼2.13 5/21 만두국 0.90 0.56∼1.44
소고기찌개 1.25 0.78∼2.01 저녁1 김치 0.71 0.38∼1.32

5/20 콩나물무침 1.34 0.83∼2.16 (N 식당) 깍두기 0.79 0.48∼1.33
점심 단무지 1.25 0.78∼2.01 오이무침 0.65 0.35∼1.21
(M 식당) 락교 1.74 0.77∼4.03 쥐포채 1.09 0.63∼1.91

콩자반 1.37 0.84∼2.24 5/21 만두국 0.95 0.59∼1.52
오징어무침 1.46 0.82∼2.62 저녁2 김치 1.04 0.54∼2.02
국 1.50 0.93∼2.39 (J 식당) 깍두기 1.38 0.76∼2.53
카레‡ 2.21 1.12∼4.37 콩나물 1.69 0.79∼3.65

5/20 샐러드 1.05 0.66∼1.68 어묵 0.82 0.51∼1.32
저녁 콩나물무침‡ 1.65 1.01∼2.72 단무지 0.96 0.56∼1.64
(S 호텔) 깍두기 1.56 0.94∼2.62

미역무침 1.16 0.69∼1.94
잡채 1.21 0.76∼1.94
불고기볶음 1.01 0.59∼1.70
된장찌개 1.11 0.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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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곱비(OR : Odds ratio by χ
2 
test), 

†
신뢰구간(CI : Mantel-Haenszel Confidence Interval by χ

2 
test), 

‡
교차곱비가 높게 나타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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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614 

은 비교적 적었다(그림 3). Norovirus 감염시 특히 소아

에게 오심과 구토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6), 이번 사례의 경우 환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이

며, 이러한 연령의 차이로 인해 구토와 오심은 비교

적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행 곡선을 나타내는 

발병일별 환자의 분포는 짧은 기간 내에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단일봉 양상이며(그림 

1), 환자의 학급별 분포 역시 전 학급에 골고루 분포

하고 있어(그림 2), 이번 유행 사례가 공통으로 폭로

된 오염 음식이나 식수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되었다. 이번 사례는 54.9%의 높은 발병률이 특징이

다. Graham 등7)의 보고에 의하면, Norovirus에 노출되

었을 때, 82%에서 감염이 되었고, 이 중 68%에서 현

성 감염이었으며, 32%에서는 불현성 감염이었다고 한

다. 결론적으로 현성 감염은 노출된 전체 대비 55.8%

이다. 이 수치는 환례 정의에 있어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C 여고 유행 사례의 발병률 54.9%와 비슷하

다. 다만 조리 과정에서 오염된 물에 의한 음식의 교

차 오염 가능성과 집된 장소에서 집단 생활을 통한 

학생들 상호 간의 2차 감염으로 인해 환자 발생이 증

가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직장채변 196건의 세균학적 검사에서는 1건의 독소 

A형 포도상구균 외에 다른 병원성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1건의 포도상구균을 원인체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포도상구균의 경우 정상인의 인후 

등에서 약 25%에서 발견되고 있으며8), 대규모 식중독

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양성률이 0.51%로 너무 낮

고, 만약 포도상구균이 원인체라면 잠복기가 2∼4시

간인 점으로 볼 때, 21일 저녁 식단이 오염원일 것인

데, 교차곱비 분석에서 유의한 음식이 없었고(표 1), 

21일 저녁의 경우 두 군데의 식당으로 나누어 식사를 

한 점 등은 학급별로 고르게 나타난 환자 발생 분포

(그림 2)와 맞지 않아 원인체의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균학적 검사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없었는데 반해, 충북 보건환경 연

구원에 의뢰한 대변 검체 5건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에서는 1개의 검체에서 Norovirus가 분리되었다. 이를 

이번 유행 사례의 원인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양성 

검체 1건이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검사한 총 검체수

가 5건으로 적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개별적인 우연

한 감염이나 다른 원인체와 동시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광주 J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설사

가 발생하 고, 수학여행 기간 동안 두 학교 모두 같

은 숙소인 S 호텔에서 묵었다는 사실과 광주 보건환

경 연구원에서 실시한 가검물 검사에서도 Norovirus 

및 ETEC (Enterotoxigenic E Coli)가 검출된 역학적인 정황 

등은 이번 사례가 Norovirus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일 

가능성을 더욱 시사하 다. 이러한 역학적인 추론을 

증명할 근거 확보를 위해서는 Norovirus 추가 양성자

의 규명 및 검출된 바이러스들의 분자 생물학적 동질

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국립보건원 소화기 바이러스과에서는 C 여

고의 검체 수를 25건으로 확대하여 바이러스 2차 검

사를 실시하 고, 총 3건의 검체에서 Norovirus가 분리

되어 이번 유행의 원인체가 Norovirus라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청주와 광주 두 지역 Norovirus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98∼100%의 일치도를 나타

내어 두 학교의 집단 설사 발병은 분자 역학적인 측

면에서 동일한 오염원에 의한 유행으로 최종 판단할 

수 있었다.

  이번 유행 사례의 오염원은 숙박 장소 던 S 호텔

의 식수로 추정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S 호텔의 경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반 세균 130 CFU/mL, 대장균 양성으로 

음용수 부적합 기준이었으며, 이 호텔이 2박 3일간 

학생들의 숙소 및 주된 취식 장소 고, 음식과는 달

리 식수의 경우 선택성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호텔 지하수물을 음용하 다는 점

이다. 둘째, 설사 환자의 분변에서 청주 지역과 동일

한 유전형의 Norovirus가 검출된 광주 J 고등학교 수

학여행단 또한 이곳에서 숙박을 했다는 점이다. 셋째,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섭취 음식별 교차곱비 분석에

서도 교차곱비가 높게 나타난 음식 5가지 중 M 식당 

카레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가 S 호텔에서 취식한 음

식이라는 점이다. 만약, M 식당의 카레(5/20 점심)가 

오염원이었다면, 추정 잠복기가 32∼36시간으로 살모

넬라균속(Salmonella spp.)에 의한 식중독일 가능성을 시

사한다고 하겠으나, 설사 환자의 직장채변 196건에서 

살모넬라균속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M 식당 종사자 

및 환경 검체의 세균학적 검사 또한 음성이었고, 수

질도 적합한 것으로 나와 정보 바이어스(Information 

bias) - 회상 바이어스(Recall bias) 등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9) 넷째, 광주의 결과에서는 ETEC 및 Noro-

virus Genogroup I과 II가 동시에 발견되었는데, 2개 이

상의 Norovirus 유전자형이 동시에 검출된 경우 오염

원의 대부분은 물이라고 보고되어 있고10), 세균과 바

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된 경우 역시 오염된 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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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으로 사례 보고되어 있다는 점이다.
11)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유행 사례는 

S 호텔의 식수가 오염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역학 조사는 S 호텔의 식수에서 바이러스 확인이 이

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

직 표준화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지지 못해 환경 검

체에서 바이러스 검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다. 외국에서는 물이나 식품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한 

예가 있으며12-14), 환자와 환경 검체의 결과를 서로 비

교해서 분자 역학적으로 오염원을 밝힌 보고가 있

다.15,16) 향후 진단 기술의 발달로 환경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이 보다 용이해진다면, 오염원에 대한 

미생물학적인 근거 및 분자 역학적인 근거가 더욱 확

실히 마련되어 어느 경로에서 오염이 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Norovirus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대개 설사 유행을 일으킨 지역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어 왔으며,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

어지는데, Genogroup I과 II는 사람에게 Genogroup III

는 소/돼지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7) 진단에는 대개 ELISA 및 RT-PCR법이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대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간

이 매우 짧고, 배출되는 양도 적어서 바이러스 검사

를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양의 분변이 필요하다. 전

파 경로에 관한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음식 매개가 

39%, 사람 간 접촉이 12%, 식수 매개가 3%라고 하

며, 매개 음식으로는 해산물, 굴, 야채 샐러드, 쵸코렛 

아이스크림 등이었다고 한다.
17)
 잠복기는 대개 24∼48

시간(18∼72시간)이고, 이환 기간이 짧아 대부분 1∼2

일 이내에 합병증 없이 회복되며, 늦겨울부터 초여름 

사이에 소아와 노인층에서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

다.5,6) 미국의 경우 비세균성 위장관염 중 Norovirus에 

의한 감염을 90%까지로 알려져 있고6), 국의 경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국 동부지방에서 94건의 급

성 위장관염 집단 발병 중 64건(68%)이 Norovirus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18), 일본의 경우 1984년

부터 1987년까지 3년간 세균학적 검사로는 원인을 밝

히지 못한 150건 4,324명의 급성 위장관염 집단 발병

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83.8%에서 

Norovirus가 분리되었다고 한다.
19)
 국내에서는 일개 대

학 병원에서 설사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20), 아직 전국 규모의 역학 자료나 

연구는 없다. 최근 국내에서도 1999년 원주, 2000년 

대구와 부산, 2003년 3월 서울에서 Norovirus가 분리되

는 등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추세이며21-24), 향후 학교 

급식의 확대 및 외식 산업의 성장과 여행 문화의 발달

로 인해 바이러스성 위장관염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여행자 설사의 

한 원인으로 Norovirus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C 여고에서의 집단 설사 유행은 

Norovirus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제주도 숙박 호

텔의 오염된 식수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번 사례에서처럼 집단 설사의 불명 원인 중 상당 부

분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따라서, 급성 위장관염의 집단 발병시 바이러스에 

의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한 검체 확보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며, 환경 검체에서도 바이러스 검출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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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ovirus is one of the common causative agents of 

viral gastroenteritis in developed countries. A large 

outbreak of gastroenteritis occurred among girls‘ high 

school students in Cheongju city, Chungbuk province, 

who had attended a school trip to Cheju island from 19 

to 21 May 2003. One hundred and ninety six students 

were consistent with case definition and attack rate was 

54.9%. The epidemic curve was characteristic of a 

point-source outbreak. The frequency of diarrhea was 1 

to 6 times (76.8%) and the duration of diarrhea was 

within two days (85.1%) in most cases. The most common 

symptom with diarrhea was abdominal pain followed by 

headache, tenesmus, febrile sense, chill and vomiting. The 

following bacterial organisms, Salmonella spp, Shigella spp, 

Vibrio spp, Staphylococcus aureus, and E coli O157 were 

examined in 196 stool specimens, but no susp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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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m was detected. In virological examinations, 

Norovirus was dectected in 3 out of 25 stool specimens 

from the sick students. Among the 22 stool specimens of 

the food handlers during the school trip, both bacterial 

and virological examinations were all negative. Among 

the 13 environmental specimens, the groundwater of the 

hotel, where the students had stayed during their school 

trip, was contaminated with general bacteria and E. Coli. 

However, we could not detect Norovirus in the ground-

water of the hotel. We concluded that Norovirus might 

be a possible cause of this outbreak, and the water supply 

of the hotel might be a probable source of this outbreak. 

(J Korean Acad Fam Med 2004;25: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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