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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중증상병 진단군에 따른 재실 시간과 입원 후 사망과의 연관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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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ED LOS) on
the prognosis of patients classified in 28 severe illness diagnosis code groups.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from 2016 to 2017.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diagnosis codes as per the discharge diagnosis reports of the emergency department were
included and classified into 28 diagnosis code groups. We us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various diag-
nosis groups to determine whether 6 hours of ED LOS was a factor influencing mortality.
Results: Of the 18,217,034 patients in the NEDIS data, 553,918 patients were hospitalized with a severe illness code at
regional or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s. The average ED LOS was 389 minutes in the non-survivor group and 420
minutes in the survivor group.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ED LOS >6 hours was associated with lower mortality
(odds ratio, 0.737; 95% confidence interval, 0.715-0.759). The association of ED LOS >6 hours with lower mortality was
found in the diagnosis groups for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tracranial hemorrhage, major trauma, aortic dissection,
gastrointestinal bleeding/foreign bodies, intoxication, acute kidney injury, and post-resuscitation status.
Conclusion: In the analysis for the 28 severe disease illness code groups, ED LOS of more than 6 hours was not a fac-
tor that adversely affects the in-hospital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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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은 다양한 질환 및 증상을 가

지고 내원한다. 이 중 중증의 환자를 선별하여 초기에 의료

자원을 투입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1

응급환자 중 중증도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2

생체 징후 및 의식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의료자원의 필

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또는 진단명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평가항목들 중 일부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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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증상병코드를 중증응급환자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

다. 중증응급환자를 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진단은 2012,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는 중증응급질환 표지 상

병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정의는 생존 위험 비

(survivor risk ratio) 0.95 이하인 진단코드로 정하 다.

2014년도부터는 이 진단코드를 28개 진단군으로 나누어

중증응급질환별 진단코드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으며 2016

년부터는 중증상병 진단코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현재

는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8개 진단군에는 큰 변화는 없으나 2018년부터 중증외상

진단군이 세분화되었으며 2019년도 평가에서는 뇌수막염

과 패혈증 진단군이 중증감염군으로 통합이 되었고 쇼크

진단군이 추가되어 현재도 28개 진단군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있어서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는

응급의료기관 기능성 및 적시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증응급

환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응급실로 내

원하는 환자 중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에 맞게 전체 환

자 비 일정 이상의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지, 중증응

급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의 응급의료기

관의 기능적인 역을 평가하고 있고 또한 적절한 시간내

에 중증응급환자가 입원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적시성을 평

가하고 있다.

재실 시간은 위의 정의된 중증상병해당환자 중 입원하는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의 평균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

년도 평가부터는 재실 시간의 기준이 강화되고 응급의료관

리료 차등 수가를 결정하는 지표에 포함되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었다. 2018년도 응급

의료기관 평가부터는 6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응급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결정

하는 평가 지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

나 중증응급환자의 적시성을 평가하는 중증상병해당환자

의 응급실 재실 시간 기준이 적절한지에 한 의문점이 있

다. 즉 중증상병에 해당하는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경우 6

시간이라는 응급실 체류 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모든 중증상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지 또한 6시간의 기준이 환자의 예후에 향을 끼치는지에

한 의문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응급의료통계자료(국가응급진

료정보망, 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를 이용하여 응급실 퇴실 시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를 가진 환자들을 상으로 28개 중증상병 군 진

단군에 따른 재실 시간과 예후를 분석하여 상병 진단군에

따라 응급실 재실 시간이 입원 후 사망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NEDIS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 고 이 연구는 후향적 자료 조사 연구로 연

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

인하에 동의 면제로 진행하 다(IRB No. 2019AN0263).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regional emer-

gency medical center, 권역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지역센터), 지역응급

의료기관(local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지역기

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내

원일시, 연령, 성별, 보험유형, 발병일시, 질병 여부, 의도성

여부, 손상기전, 내원경로, 내원수단, 주증상, 환자 내원 시

반응, 내원 시 활력징후(산소포화도, 호흡수, 맥박수, 혈압,

체온),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진료 결과, 입원경로, 퇴실

진단코드, 입원 일시, 입원 후 결과, 퇴원 진단코드 등을

NEDIS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NEDIS는 전국 응급의료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시간 응급진료 수집체계로

서 응급의료의 질 평가, 통계 모니터링,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NEDIS에 등록된 응급환자 18,217,034명 중에 중증상병

진단명이 응급실 퇴실 주진단으로 전송된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중증상병 진단명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

터에서 정한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Appendix 1)를 이용

하 다.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KCD)를 이용하여 분류되어 있고 질환군

에 따라 28개 진단군으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증

상병 군 1은 심근경색증, 중증상병 군 2는 뇌경색증 등으

로 구분하여 28개 진단군으로 분류된다. 중증상병 진단군

에 따라 퇴실 결과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응급실 퇴실 주진

단을 기준으로 환자를 구분하 다. 중증상병 진단군 중 5군에

해당하는 중증외상군에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apsule Summary

What is already known in the previous study

There are insufficient reports on the clinical impact of

the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What is new in the current study

In the analysis of 28 severe disease illness code groups,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of more than 6

hours was not a factor that adversely affects the in-hos-

pital mortality.



Disease based Injury Severity Score (ICISS)가 0.9

이상인 환자들이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진단명을 기준으

로 하여 ICISS 0.9이상인 환자는 상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는 퇴실 주진단에 중증상병 진단이 들어 있

는 환자들을 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종별(권역센터, 지

역센터, 지역기관)에 따라 중증상병 진단군에 해당하는 환

자 분포, 응급실 퇴실 결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 다. 응급

실 재실 시간과 예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기관을 제외하고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입원한 환

자를 상으로 각 중증상병 진단군에 따라 응급실 재실 시

간이 사망에 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지역 기간을 제

외한 이유는 NEDIS 전송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초기

생체 징후를 전송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지역응

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99%에서 초기 생체 징후

가 기록되지 않아 초기 생체 징후에 따라 보정이 가능한 권

역 및 지역 센터로 한정하 다. 또한 현재 평가에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입원환자를 상으로 응급실

재실 시간을 평가하고 있어 권역과 지역 센터의 입원 환자

를 상으로 재실 시간과 예후를 분석하 다. 사망 여부는

퇴원 후 결과값이 사망으로 전송된 환자를 기준으로 하

다. 생체 징후를 보정하는 방법은 초기 생체 징후의 예후

판정 도구로 사용되는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를 기준으로 하 다.3 NEDIS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초기 생체 징후를 NEWS의 기준(0-1점/2-3점)을

이용하여 구분하 다. NEWS 0-1점에 해당하는 생체징

후는 맥박수는 41-110회/분, 호흡수는 9-20회/분, 수축

기 혈압은 101-219 mmHg, 체온은 35.1-39�C, 의식 상

태는 명료이고 이를 벗어나는 생체징후 측정값은 NEWS

점수 2-3점에 해당하 다.4 재실 시간의 기준은 현재 응급

의료기관 평가 기준인 6시간을 기준을 이용하여 예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 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각각의

중증상병 진단군별로 나이, 성별, 생체 징후를 보정하여 6

시간 기준의 응급실 재실 시간 여부가 퇴원 시 사망에 향

을 미치는 인자인지 알아보았다.

범주형 또는 이산형 변수들은 해당건수(%)로 표시하

고 연속 변수등은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에

근거하여 평균(±표준편차)으로 표기하 다. 연속 변수들

은 스튜던트 t 검정을 시행하 고 연속형 변수들은 카이 제

곱 검정을 이용하여 사망군(non-survivor group)과 생존

군(survivor group)의 비교를 시행하 다. 통계 프로그램

은 SPSS ver. 22.0 (IBM Corp., Armonk, NY, USA) 프

로그램을 사용하 다.

ED LOS time according to severe illness code / 79

Fig. 1. Flow diagram of selection of study patients. ER, emergency room; ICU, intensive car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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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2016-2017년 2년간 NEDIS로 수집된 응급환자는 총

18,217,034명이었고 권역센터로는 3,432,705명

(18.8%), 지역센터로는 7,763,987명(42.6%), 그리고 지

역기관으로는 7,020,342명(38.5%)의 내원 분포를 보

다. 응급실 퇴실 주진단 또는 병원 퇴원 주/부진단에 중증

상병 군 진단코드(severe illness diagnosis code)가 있

는 환자는 1,428,124명이었다. 이 중 응급실 퇴실 주진단

에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가 있고 응급실 퇴실 결과(입원,

귀가, 전원, 사망)가 전송된 환자는 1,046,675명이었다.

이 중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

은 553,918명의 환자를 상으로 중증상병 진단군에 따라

재실 시간 기준(6시간)과 응급실 재실 시간이 사망과 연관

성이 있는지 분석하 다(Fig. 1).

1. 퇴실 주진단에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

의 퇴실 결과

퇴실 주진단에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가 있는 1,046,675

명의 환자들의 빈도를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n=334,759, 32.0%), 지역응급의료센터(n=498,337,

47.6%), 지역응급의료기관(n=213,579, 20.4%)의 빈도

를 보 다. 전체 내원 환자 18,217,034명 비 퇴실 주진

단에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는 5.7% 고 종별

에 따라서는 권역센터는 9.7%, 지역센터는 6.4%, 지역기

관은 3.0% 다.

응급실 퇴실 결과는 입원 61.0%, 귀가 27.9%, 전원

7.7%, 응급실 사망 3.3%를 보 고 종별에 따른 입원율은

권역은 71.9%, 지역센터는 62.8%, 지역기관 39.7%

(P<0.001)의 순으로 높았다. 종별에 따른 전원율은 권역

센터, 3.7%; 지역센터, 6.6%; 지역기관, 16.7%의 전원율

을 보 다(Fig. 2).

중증상병 진단군에 따른 분포는 뇌경색증(12.7%), 중독

(10.6%), 위장관출혈/이물질(9.4%), 담낭담도질환

(7.9%), 중증외상(7.7%) 순으로 많은 환자 수를 가진 진

단군이었다. 응급실 퇴실 결과에서 귀가률이 높은 진단군

은 중증화상(83.3%), 중독(73.1%), 비뇨기과적 응급

(73.1%)이었다. 이 중 환자 분포가 1%가 넘는 진단군은

중독, 쇼크, 당뇨성 혼수 진단군이었다. 전원율이 높은 진

단군은 동맥 박리(21.8%), 지주막하 출혈(21.5%), 심

근경색증(15.2%)이었다(Appendix 1). 종별에 따른 분포

는 권역 및 지역 센터는 뇌경색증 진단을 환자가 가장 많았

고 지역 기관은 중독 진단을 가진 환자가 가장 많았다

(Appendix 2).

2. 퇴실 주진단에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

중 권역/지역 센터로 내원하여 입원한 환자의 사망

군과 생존군의 비교 및 중증상병 진단군 따른 사망

률과 재실 시간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여 퇴실 주진단에 중증

상병코드가 있는 환자 중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553,918명이었고 이 중 33,518 (6.1%)의 환자가 입원

후 결과값이 사망이었다. 입원 후 결과를 기준으로 사망군

과 생존군으로 나누었을 때 생존 군의 평균 나이가 69.76

세로 생존 군의 58.99세보다 높았다. 사망군에서 의료 급

Fig. 2. Disposition results at emergency department in patients with severe illness diagnosis codes according to the type of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 ER, 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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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비율이 높았고 손상으로 응급실은 내원한 환자의 비

율이 높았다. 초기 생체 징후를 NEWS 점수에 따라 구분하

을 때 사망군에서 NEWS 2-3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응급실 재실 시간은 사망군

이 389분 생존군이 420분으로 사망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재실 시간이 짧았고 6시간을 초과하는 재실 시간을

가지는 비율도 사망군이 26.7%로 생존군 31.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1).

전체 1% 이상의 환자 분포를 가진 중증상병 진단군에서

진단군에 따른 입원 후 원내 사망률을 살펴보면 소생 후 상

태(45.9%), 쇼크(16.0%), 지주막하 출혈(15.3%) 뇌실

질내 출혈(12.40%),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폐부종

(10.6%) 진단군에서 사망률이 높았고 주산기 질환

(0.1%), 담낭담도계 질환(1.6%), 장중첩/폐색(2.0%), 부

정맥(2.9%) 중독(3.0%) 진단군에서 사망률이 낮게 나타

났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이 긴 진단군은 기관지 이물/

출혈(12.1시간), 폐색전증/심부정맥 혈전증(10.4시간),

급성 신부전(10.3시간), 위장관 출혈/이물질(9.7시간), 급

성 호흡부전 증후군/폐부종(9.4시간), 담낭담도계 질환 (9

시간) 진단군이었다(Table 2).

3. 퇴실 주진단에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

중 권역/지역 센터로 내원하여 입원한 환자의 퇴원

결과 사망에 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퇴실 결과 사망에 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나이, 남자,

NEWS 점수 2-3점에 해당하는 의식저하, 호흡수≤8, ≥

21회/분, 산소포화도<94%, 맥박수≤40, ≥111회/분, 수

축기 혈압≤100, ≥220 mmHg, 체온≤ 35, ≥39.1�C가

사망과 연관성이 있었고 6시간 초과하는 응급실 체류 시간

요인도 사망과 역의 연관성(odds ratio, 0.737; 95% CI,

0.715-0.759)이 있었다(Table 3).

중증상병 진단군에 따른 사망에 한 다중 회귀분석에서

나이, 남자, NEWS 점수 2-3점에 해당하는 의식저하, 호

흡수, 산소포화도, 맥박수, 수축기 혈압, 체온 등 초기 생체

징후로 보정하 을 때 심근경색증, 뇌실질출혈, 중증외상,

동맥 박리, 위장관 출혈/이물질, 중독, 급성 신 부전, 소

생 후 상태 진단군에서 6시간 초과하는 응급실 재실 시간

을 가지는 환자에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낮았다(Table 4).

고 찰

권역/지역 센터로 내원한 환자 중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

를 가진 입원환자를 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망군이 생존

군에 비해 응급실 재실 시간이 짧았고 나이, 성별, 초기 생

체 징후를 보정한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6시간을 초과하는

재실 시간을 가지는 환자에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낮았다.

진단군에 따른 다중 회귀 분석에서도 심근경색증, 뇌실내

출혈, 중증외상, 동맥 박리, 위장관 출혈/이물질, 중독,

급성 신 부전, 소생 후 상태 진단군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재실 시간과 연관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응급실 재실

시간이 외상 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사망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5 외국의 연구에서는 Jones

등6은 뇌출혈 환자에서 5시간이 넘는 응급실 재실 시간은

사망에는 향을 주지 않으나 퇴원 시 기능적인 예후를 나

쁘게 한다는 보고를 하 다. 반면에 Jain 등7 및 Mejaddam

등8은 외상성 뇌손상 환자에서 응급실 재실 시간이 예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 다. Minaeian 등9은 허혈성 뇌졸증

환자에서 짧은 응급실 재실 시간을 가진 환자에서 나쁜 기

능적인 예후를 좀 더 보인다고 보고를 하 고 그 원인으로

는 중증의 증상을 가진 환자일수록 조기 입원이 된다는 가

설을 제시하 다. Ward 등10은 응급실 혼잡도 및 재실 시간

은 심근경색 환자의 치료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

다. 이처럼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들 에서는 긴 응급실 재실

시간이 사망을 포함한 예후에 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권역/지역 센터로 내원한 중증상병

진단 환자 중 입원 환자로 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이용되는 6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짧은 재실 시간을

가진 환자가 좀 더 나쁜 예후를 보 다. 이는 중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입원을 조기에 하는 것 때문으로 추측

된다. 특히 입원 후 처치가 필요한 질환인 심근 경색증, 뇌

출혈, 중증 외상, 동맥 박리증 등의 진단군에서 유사한 결

ED LOS time according to severe illness code / 83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in-hospital
mortality in patients who was hospitalized with
severe illness code at regional or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 (n=389,388)

Variable Adjusted OR (95% CI)

Age (1-year increment)
1.030 (1.029-1.031)(yr)

Male sex 1.267 (1.232-1.303)
Alerted mental status (P, V, U) 4.562 (4.437-4.690)
Respiration rate≤8,

1.474 (1.430-1.520)
≥21 rate/min

Oxygen saturation<94% 1.987 (1.925-2.051)
Heart rate≤40, ≥111 rate/min 1.497 (1.448-1.547)
Systolic pressure≤100,

1.978 (1.920-2.038)
≥220 mmHg

Body temperature≤35�C,
1.583 (1.501-1.668)

≥39.1�C
ED LOS>6 hr 0.737 (0.715-0.75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 pain response; V,
verbal response, U, un-response; ED, emergency depart-
ment; LOS, length of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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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 다. 이는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서 좀더

상태가 중증으로 내원하는 경우 입원을 조기에 하고 이로

인해 사망군에서 재실 시간이 짧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권역 및 지역센터

에서는 중증응급환자에서 짧은 재실 시간을 요구하고 있

다. 짧은 재실 시간의 목적이 응급실 과 화를 개선하는 것

이라면 입원환자만을 상으로 하는 것보다 귀가와 전원

및 입원 등의 모든 환자를 상으로 재실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짧은 재실 시간의 목적이 중증응급환자의

좋은 예후라면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그 근거가 부족

하다. 따라서 단순히 응급실 재실 시간을 측정하는 것보다

는 입원 결정 후 병동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중증상병

진단환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재실 시간이 긴 진단군

인 위장관 출혈의 경우 초기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고 급성

출혈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24시간 이내에 내시경을 하는

것이 6시간 이내의 내시경 시행과 비교하여 재출혈이나 사

망에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11 검사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한 후 입원/퇴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

재의 평가 시스템으로는 중증상병 진단군에 해당한다면 지

연되어 입/퇴원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입원을 바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 질환에 따라 적절한 처치 및 검사 후 입원을

하는 것보다 빠른 입원만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입원이

결정된 이후의 응급실 재실 시간을 평가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다.12 이를 통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 결정

후 조기에 병실로 입원을 한다면 응급실 혼잡도를 줄이고

환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중증응급

환자의 예후를 호전시키기 위한 지표로 짧은 재실 시간의

효과를 보고자 한다면 짧은 재실 시간이 요구되는 진단으로

한정을 하거나 중증도를 평가하는 다른 방안과 진단코드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상위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

능을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진료로 정의하고 있어 중증응급

환자를 적절히 정의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종별 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하다. 응급의료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빠른 응급 처치가 필요한 질환인지, 초기의 악화

가능성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재 이용되는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는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

를 이용한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진단코드를 이용

하여 중증응급환자를 구별해내는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

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중증상병 진단

군 중에 일부의 진단군은 응급진료 결과가 귀가 던 비율이

상 적으로 높거나 중환자실 입원율 및 원내 사망률이 낮은

진단군들이 있었다. 따라서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 자체의

적절성에 한 검증이 필요하고 의료 자원 요구량, 생체 징

후 등을 이용한 중증도 평가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적절

한 중증응급환자를 찾아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응급의

료기관의 적정성 및 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

안으로 진단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실제 중증응

급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단코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향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진단코드별로 의료 자원 요구량, 사망

가능성, 전문적인 처치 요구도 등을 재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주진단을 이용

하여 진단군을 구별하여 분석한 자료로서 주진단이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면 진단 분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진단군에 따른 분류로 세부 진단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세부 진단에 따른 추가 분석이 필

요할 것이다. 둘째, NEDIS 자료를 이용한 연구로 전송되

지 않는 항목이 있는 환자는 다중 회귀 분석에 포함되지 못

했다. 가장 전송률이 낮은 항목은 산소포화도로 70.6%의

환자에서 전송이 되었다. 셋째, 초기 생체 징후에 해 보

정을 하 으나 내원 이후 생체 징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나 혈액 검사 수치 등 다른 중증도 보정 도구를 반 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NEDIS 자료를 이

용하여 중증상병 군 진단코드별로 분석을 한 첫 연구 결과

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권역 및 지역 센터로 입원한 중증상병 군 진

단코드를 가진 환자에서 28개 진단군에 따른 분석에서는

6시간 이내의 응급실 재실 시간 기준은 예후에 좋은 향

을 주는 인자가 아니었다. 재실 시간을 평가에 이용하려면

재실 시간의 평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만약 예후와의 연관

성이 목적이라면 단순 진단코드에 따른 상 환자를 정하

는 것보다는 중증도를 평가하는 다른 도구와 진단코드를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ORCID

Kap Su Han (https://orcid.org/0000-0003-0205-1269)

Jinwoo Jeong (https://orcid.org/0000-0003-1745-5127)

Hyunggoo Kang (https://orcid.org/0000-0002-9522-2532)

Won Young Kim (https://orcid.org/0000-0002-6904-5966)

Su Jin Kim (https://orcid.org/0000-0003-3769-9647)

Sung Woo Lee (https://orcid.org/0000-0003-4492-0258)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ED LOS time according to severe illness code / 85



86 / 한갑수 외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권역응급의료협의체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기관평가TFT에서 작성되었음.

REFERENCES

01. Ruger JP, Lewis LM, Richter CJ. Identifying high-risk

patients for triage and resource allocation in the ED. Am J

Emerg Med 2007;25:794-8.

02. Kuriyama A, Urushidani S, Nakayama T. Five-level emer-

gency triage systems: variation in assessment of validity.

Emerg Med J 2017;34:703-10.

03. Abbott TE, Vaid N, Ip D, et al. A single-centre observa-

tional cohort study of admission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Resuscitation 2015;92:89-93.

04. Bilben B, Grandal L, Sovik 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 (NEWS) as an emergency department predictor of

disease severity and 90-day survival in the acutely dyspne-

ic patient: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Scand J

Trauma Resusc Emerg Med 2016;24:80.

05. Kang KH, Kim GT, Kim MJ. Factors affecting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in traumatic surgical critically ill

patients. J Korean Soc Emerg Med 2006;17:170-9.

06. Jones EM, Boehme AK, Aysenne A, et al. prolonged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as a predictor of

adverse outcomes in patients  with intracranial hemorrhag. J

Crit Care Med 2015;2015:526319.

07. Jain M, Damania D, Jain AR, Kanthala AR, Stead LG,

Jahromi BS. Does prolonged length of stay in the emer-

gency department affect outcome for stroke patients? West

J Emerg Med 2014;15:267-75.

08. Mejaddam AY, Elmer J, Sideris AC, et al. Prolonged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is not associated

with worse outcomes in traumatic brain injury. J Emerg

Med 2013;45:384-91.

09. Minaeian A, Patel A, Essa B, Goddeau RP Jr, Moonis M,

Henninger N.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and

outcome after ischemic stroke. J Stroke Cerebrovasc Dis

2017;26:2167-73.

10. Ward MJ, Baker O, Schuur JD. Association of emergency

department length of stay and crowding for patients with

ST-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 West J Emerg Med

2015;16:1067-72.

11. Lau JY, Yu Y, Tang RS, et al. Timing of endoscopy for

acute upper gastrointestinal bleeding. N Engl J Med

2020;382:1299-308.

12. Salehi L, Phalpher P, Valani R, et al. Emergency depart-

ment boarding: a descriptive analysis and measurement of

impact on outcomes. CJEM 2018;20:929-37.



ED LOS time according to severe illness code / 87
A

pp
en

di
x 

1.
D

is
tr

ib
ut

io
n 

of
 p

at
ie

nt
s 

w
ith

 s
ev

er
e 

ill
ne

ss
 d

ia
gn

os
is

 c
od

es
 a

nd
 e

m
er

ge
nc

y 
de

pa
rt

m
en

t d
is

po
si

tio
n 

re
su

lts

G
ro

up
 N

o.
D

is
ea

se
 c

at
eg

or
ie

s
T

ot
al

A
dm

is
si

on
D

is
ch

ar
ge

T
ra

ns
fe

r 
ou

t
D

ea
th

 in
 E

R

T
ot

al
1,

04
6,

67
5 

(1
00

)
63

8,
75

9 
(6

1.
0)

0
29

2,
44

1 
(2

7.
9)

0
80

,8
31

 (
7.

7)
00

34
,6

44
 (

3.
3)

01
A

cu
te

 m
yo

ca
rd

ia
l i

nf
ar

ct
io

n
48

,5
55

 (
4.

6)
37

,6
85

 (
77

.6
)

2,
40

7 
(5

.0
)

7,
36

3 
(1

5.
2)

01
,1

00
 (

2.
3)

02
C

er
eb

ra
l i

nf
ar

ct
13

2,
80

2 
(1

2.
7)

10
2,

86
9 

(7
7.

5)
0

19
,9

22
 (

15
.0

)
98

24
 (

7.
4)

.
00

.1
87

 (
0.

1)

03
In

tr
ac

ra
ni

al
 h

em
or

rh
ag

e
41

,5
33

 (
4.

0)
31

,2
57

 (
75

.3
)

2,
60

3 
(6

.3
)

7,
31

7 
(1

7.
6)

00
.3

56
 (

0.
9)

04
Su

ba
ra

ch
no

id
 h

em
or

rh
ag

e
17

,8
89

 (
1.

7)
13

,0
16

 (
72

.8
)

0.
75

5 
(4

.2
)

3,
85

5 
(2

1.
5)

00
.2

63
 (

1.
5)

05
M

aj
or

 tr
au

m
a

80
,7

95
 (

7.
7)

54
,2

67
 (

67
.2

)
14

,1
02

 (
17

.5
)

10
,6

31
 (

13
.2

)0
01

,7
95

 (
2.

2)

06
A

or
tic

 d
is

se
ct

io
n

6,
42

1 
(0

.6
)

03
,9

41
 (

61
.4

)
00

.7
54

 (
11

.7
)

1,
40

0 
(2

1.
8)

00
.3

26
 (

5.
1)

07
B

ili
ar

y 
di

se
as

es
82

,7
44

 (
7.

9)
62

,4
09

 (
75

.4
)

14
,8

44
 (

17
.9

)
5,

43
0 

(6
.6

)0
00

0.
61

 (
0.

1)

08
Su

rg
ic

al
 d

is
ea

se
s

41
,2

61
 (

3.
9)

34
,3

78
 (

83
.3

)
2,

96
3 

(7
.2

)
3,

69
3 

(9
.0

)0
00

.2
27

 (
0.

6)

09
G

as
tr

oi
nt

es
tin

a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98

,2
78

 (
9.

4)
70

,7
66

 (
72

.0
)

21
,1

99
 (

21
.6

)
5,

65
1 

(5
.8

)0
00

.6
62

 (
0.

7)

10
T

ra
ch

eo
br

on
ch

ia
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18

,1
64

 (
1.

7)
09

,5
44

 (
52

.5
)

07
,4

96
 (

41
.3

)
1,

05
2 

(5
.8

)0
00

0.
72

 (
0.

4)

11
In

to
xi

ca
tio

n 
(i

nc
lu

di
ng

 C
O

 p
oi

so
ni

ng
)

11
0,

87
7 

(1
0.

6)
24

,6
04

 (
22

.2
)

81
,0

03
 (

73
.1

)
4,

85
5 

(4
.4

)0
00

.4
15

 (
0.

4)

12
Pe

ri
pa

rt
um

 d
is

ea
se

s
16

,5
21

 (
1.

6)
14

,1
19

 (
85

.5
)

01
,9

78
 (

12
.0

)
.4

23
 (

2.
6)

00
00

.1
 (

0.
0)

13
Pr

et
er

m
/lo

w
 b

ir
th

 w
ei

gh
t

5,
72

3 
(0

.5
)

04
,0

22
 (

70
.3

)
01

,4
99

 (
26

.2
)

.1
94

 (
3.

4)
00

00
.8

 (
0.

1)

14
M

aj
or

 b
ur

n
7,

40
6 

(0
.7

)
00

.9
17

 (
12

.4
)

06
,1

69
 (

83
.3

)
.3

18
 (

4.
3)

00
00

.2
 (

0.
0)

15
St

at
us

 e
pi

le
pt

ic
us

3,
83

1 
(0

.4
)

02
,7

52
 (

71
.8

)
00

.6
44

 (
16

.8
)

0.
42

3 
(1

1.
0)

00
0.

12
 (

0.
3)

16
Se

ve
re

 in
fe

ct
io

n
50

,4
85

 (
4.

8)
36

,6
47

 (
72

.6
)

01
,0

77
 (

21
.3

)
2,

54
3 

(5
.0

)0
00

.5
17

 (
1.

0)

17
D

ia
be

tic
 c

om
a

61
,6

41
 (

5.
9)

24
,8

86
 (

40
.4

)
33

,6
90

 (
54

.7
)

2,
80

2 
(4

.5
)0

00
.2

63
 (

0.
4)

18
PT

E
/D

V
T

9,
00

6 
(0

.9
)

06
,9

90
 (

77
.6

)
01

,4
72

 (
16

.3
)

.4
57

 (
5.

1)
00

0.
87

 (
1.

0)

19
A

rr
hy

th
m

ia
39

,9
15

 (
3.

8)
17

,5
14

 (
43

.9
)

20
,2

03
 (

50
.6

)
2,

03
4 

(5
.1

)0
00

.1
64

 (
0.

4)

20
A

R
D

S/
pu

lm
on

ar
y 

ed
em

a
26

,0
60

 (
2.

5)
20

,3
40

 (
78

.1
)

03
,7

67
 (

14
.5

)
1,

62
5 

(6
.2

)0
00

.3
28

 (
1.

3)

21
D

IC
11

9 
(0

.0
)

00
0.

87
 (

73
.1

)
00

0.
13

 (
10

.9
)

0.
10

 (
8.

4)
00

00
.9

 (
7.

6)

22
In

tu
ss

us
ce

pt
io

n/
in

te
st

in
al

 o
bs

tr
uc

tio
n

23
,1

34
 (

2.
2)

16
,9

22
 (

73
.1

)
04

,9
37

 (
21

.3
)

1,
25

4 
(5

.4
)0

00
0.

21
 (

0.
1)

23
A

m
pu

ta
tio

n
11

,1
41

 (
1.

1)
06

,3
72

 (
57

.2
)

03
,0

81
 (

27
.7

)
1,

66
9 

(1
5.

0)
00

0.
19

 (
0.

2)

24
A

cu
te

 k
id

ne
y 

in
ju

ry
22

,4
16

 (
2.

1)
17

,4
84

 (
78

.0
)

03
,2

60
 (

14
.5

)
1,

52
0 

(6
.8

)0
00

.1
52

 (
0.

7)

25
O

ph
th

al
m

ic
 e

m
er

ge
nc

ie
s

9,
33

5 
(0

.9
)

02
,9

91
 (

32
.0

)
06

,2
51

 (
67

.0
)

0.
93

 (
1.

0)
00

0

26
Po

st
 r

es
us

ci
ta

tio
n 

st
at

us
39

,7
80

 (
3.

8)
09

,5
59

 (
24

.0
)

0.
36

0 
(0

.9
)

2,
98

6 
(7

.5
)0

02
6,

87
5 

(6
7.

6)

27
U

ro
lo

gi
ca

l e
m

er
ge

nc
ie

s
7,

07
9 

(0
.7

)
01

,8
28

 (
25

.8
)

05
,1

73
 (

73
.1

)
0.

78
 (

1.
1)

00
0

28
Sh

oc
k

33
,7

64
 (

3.
2)

10
,5

93
 (

31
.4

)
21

,1
18

 (
62

.5
)

1,
33

1 
(3

.9
)0

00
.7

22
 (

2.
1)

V
al

ue
s 

ar
e 

pr
es

en
te

d 
as

 n
um

be
r 

(%
).

E
R

, e
m

er
ge

nc
y 

de
pa

rt
m

en
t; 

C
O

, c
ar

bo
n 

m
on

ox
id

e;
 P

T
E

, p
ul

m
on

ar
y 

th
ro

m
bo

em
bo

lis
m

; D
V

T
, d

ee
p 

ve
in

 th
ro

m
bo

si
s;

 D
IC

, d
is

se
m

in
at

ed
 in

tr
av

as
cu

la
r 

co
ag

ul
at

io
n.



88 / 한갑수 외

A
pp

en
di

x 
2.

D
is

tr
ib

ut
io

n 
of

 p
at

ie
nt

s 
w

ith
 s

ev
er

e 
ill

ne
ss

 d
ia

gn
os

is
 c

od
es

 a
cc

or
di

ng
 to

 th
e 

ty
pe

 o
f e

m
er

ge
nc

y 
m

ed
ic

al
 in

st
itu

tio
n

R
eg

io
na

l e
m

er
ge

nc
y 

m
ed

ic
al

 c
en

te
r (

n=
33

4,
75

9)
L

oc
al

 e
m

er
ge

nc
y 

m
ed

ic
al

 c
en

te
r (

n=
49

8,
33

7)
L

oc
al

 e
m

er
ge

nc
y 

m
ed

ic
al

 in
st

itu
tio

n 
(n

=2
13

,5
79

)

C
er

eb
ra

l i
nf

ar
ct

04
3,

21
7 

(1
2.

9)
C

er
eb

ra
l i

nf
ar

ct
06

5,
30

0 
(1

3.
1)

In
to

xi
ca

tio
n 

(i
nc

lu
di

ng
 C

O
 p

oi
so

ni
ng

)
03

9,
85

3 
(1

8.
7)

G
as

tr
oi

nt
es

tin
a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03
4,

30
6 

(1
0.

2)
G

as
tr

oi
nt

es
tin

a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05

1,
77

2 
(1

0.
4)

C
er

eb
ra

l i
nf

ar
ct

02
4,

28
5 

(1
1.

4)

B
ili

ar
y 

di
se

as
es

27
,8

40
 (8

.3
)

In
to

xi
ca

tio
n 

(i
nc

lu
di

ng
 C

O
 p

oi
so

ni
ng

)
46

,1
64

 (9
.4

)
D

ia
be

tic
 c

om
a

20
,2

18
 (9

.5
)

M
aj

or
 tr

au
m

a
26

,7
73

 (8
.0

)
B

ili
ar

y 
di

se
as

es
40

,9
59

 (8
.2

)
M

aj
or

 tr
au

m
a

16
,0

57
 (7

.5
)

In
to

xi
ca

tio
n 

(i
nc

lu
di

ng
 C

O
 p

oi
so

ni
ng

)
24

,8
60

 (7
.4

)
M

aj
or

 tr
au

m
a

37
,9

65
 (7

.6
)

B
ili

ar
y 

di
se

as
es

13
,9

45
 (6

.5
)

Se
ve

re
 in

fe
ct

io
n

19
,3

22
 (5

.8
)

D
ia

be
tic

 c
om

a
28

,8
36

 (5
.8

)
G

as
tr

oi
nt

es
tin

a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12

,2
00

 (5
.7

)

A
cu

te
 m

yo
ca

rd
ia

l i
nf

ar
ct

io
n

16
,8

48
 (5

.0
)

A
cu

te
 m

yo
ca

rd
ia

l i
nf

ar
ct

io
n

23
,4

52
 (4

.7
)

Sh
oc

k
10

,5
93

 (5
.0

)

Su
rg

ic
al

 d
is

ea
se

s
14

,6
78

 (4
.4

)
Se

ve
re

 in
fe

ct
io

n
23

,3
05

 (4
.7

)
Po

st
 re

su
sc

ita
tio

n 
st

at
us

09
,6

62
 (4

.5
)

A
rr

hy
th

m
ia

13
,6

08
 (4

.1
)

In
tr

ac
ra

ni
al

 h
em

or
rh

ag
e

19
,9

07
 (4

.0
)

In
tr

ac
ra

ni
al

 h
em

or
rh

ag
e

08
,6

33
 (4

.0
)

In
tr

ac
ra

ni
al

 h
em

or
rh

ag
e

12
,9

93
 (3

.9
)

A
rr

hy
th

m
ia

19
,5

01
 (3

.9
)

A
cu

te
 m

yo
ca

rd
ia

l i
nf

ar
ct

io
n

08
,2

55
 (3

.9
)

D
ia

be
tic

 c
om

a
12

,5
87

 (3
.8

)
Su

rg
ic

al
 d

is
ea

se
s

19
,0

05
 (3

.8
)

Se
ve

re
 in

fe
ct

io
n

07
,8

58
 (3

.7
)

Po
st

 re
su

sc
ita

tio
n 

st
at

us
11

,2
50

 (3
.4

)
Po

st
 re

su
sc

ita
tio

n 
st

at
us

18
,8

68
 (3

.8
)

Su
rg

ic
al

 d
is

ea
se

s
07

,5
78

 (3
.5

)

A
R

D
S/

pu
lm

on
ar

y 
ed

em
a

10
,7

49
 (3

.2
)

Sh
oc

k
15

,4
38

 (3
.1

)
A

rr
hy

th
m

ia
06

,8
06

 (3
.2

)

In
tu

ss
us

ce
pt

io
n/

in
te

st
in

al
 o

bs
tr

uc
tio

n
08

,5
95

 (2
.6

)
A

R
D

S/
pu

lm
on

ar
y 

ed
em

a
12

,0
53

 (2
.4

)
A

m
pu

ta
tio

n
06

,3
11

 (3
.0

)

A
cu

te
 k

id
ne

y 
in

ju
ry

08
,2

77
 (2

.5
)

In
tu

ss
us

ce
pt

io
n/

in
te

st
in

al
 o

bs
tr

uc
tio

n
11

,6
00

 (2
.3

)
Su

ba
ra

ch
no

id
 h

em
or

rh
ag

e
03

,3
29

 (1
.6

)

Sh
oc

k
07

,7
33

 (2
.3

)
A

cu
te

 k
id

ne
y 

in
ju

ry
11

,0
47

 (2
.2

)
A

R
D

S/
pu

lm
on

ar
y 

ed
em

a
03

,2
58

 (1
.5

)

Pe
ri

pa
rt

um
 d

is
ea

se
s

07
,2

97
 (2

.2
)

T
ra

ch
eo

br
on

ch
ia

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08
,7

69
 (1

.8
)

A
cu

te
 k

id
ne

y 
in

ju
ry

03
,0

92
 (1

.4
)

T
ra

ch
eo

br
on

ch
ia

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07
,1

81
 (2

.1
)

Su
ba

ra
ch

no
id

 h
em

or
rh

ag
e

08
,6

77
 (1

.7
)

In
tu

ss
us

ce
pt

io
n/

in
te

st
in

al
 o

bs
tr

uc
tio

n
02

,9
39

 (1
.4

)

Su
ba

ra
ch

no
id

 h
em

or
rh

ag
e

05
,8

83
 (1

.8
)

Pe
ri

pa
rt

um
 d

is
ea

se
s

08
,5

83
 (1

.7
)

M
aj

or
 b

ur
n

02
,9

37
 (1

.4
)

O
ph

th
al

m
ic

 e
m

er
ge

nc
ie

s
04

,7
14

 (1
.4

)
PT

E
/D

V
T

04
,5

99
 (0

.9
)

T
ra

ch
eo

br
on

ch
ia

l b
le

ed
in

g/
fo

re
ig

n 
bo

di
es

02
,2

14
 (1

.0
)

PT
E

/D
V

T
03

,7
45

 (1
.1

)
O

ph
th

al
m

ic
 e

m
er

ge
nc

ie
s

04
,4

33
 (0

.9
)

U
ro

lo
gi

ca
l e

m
er

ge
nc

ie
s

00
.8

14
 (0

.4
)

U
ro

lo
gi

ca
l e

m
er

ge
nc

ie
s

03
,0

08
 (0

.9
)

A
or

tic
 d

is
se

ct
io

n
03

,5
71

 (0
.7

)
PT

E
/D

V
T

00
.6

62
 (0

.3
)

Pr
et

er
m

/lo
w

 b
ir

th
 w

ei
gh

t
02

,7
61

 (0
.8

)
M

aj
or

 b
ur

n
03

,4
32

 (0
.7

)
Pe

ri
pa

rt
um

 d
is

ea
se

s
00

.6
41

 (0
.3

)

A
or

tic
 d

is
se

ct
io

n
02

,2
86

 (0
.7

)
A

m
pu

ta
tio

n
03

,2
74

 (0
.7

)
A

or
tic

 d
is

se
ct

io
n

00
.5

64
 (0

.3
)

St
at

us
 e

pi
le

pt
ic

us
01

,5
86

 (0
.5

)
U

ro
lo

gi
ca

l e
m

er
ge

nc
ie

s
03

,2
57

 (0
.7

)
St

at
us

 e
pi

le
pt

ic
us

00
.4

32
 (0

.2
)

A
m

pu
ta

tio
n

01
,5

56
 (0

.5
)

Pr
et

er
m

/lo
w

 b
ir

th
 w

ei
gh

t
02

,7
21

 (0
.5

)
Pr

et
er

m
/lo

w
 b

ir
th

 w
ei

gh
t

00
,2

41
 (0

.1
)

U
ro

lo
gi

ca
l e

m
er

ge
nc

ie
s

01
,0

37
 (0

.9
)

St
at

us
 e

pi
le

pt
ic

us
01

,8
13

 (0
.4

)
O

ph
th

al
m

ic
 e

m
er

ge
nc

ie
s

00
,1

88
 (0

.1
)

Sh
oc

k
00

0.
69

 (0
.0

)
D

IC
00

0,
36

 (0
.0

)
D

IC
00

0,
14

 (0
.0

)

V
al

ue
s 

ar
e 

pr
es

en
te

d 
as

 n
um

be
r (

%
).

C
O

, c
ar

bo
n 

m
on

ox
id

e;
 A

R
D

S,
 a

cu
te

 re
sp

ir
at

or
y 

di
st

re
ss

 s
yn

dr
om

e;
 P

T
E

, p
ul

m
on

ar
y 

th
ro

m
bo

em
bo

lis
m

; D
V

T
, d

ee
p 

ve
in

 th
ro

m
bo

si
s;

 D
IC

, d
is

se
m

in
at

ed
 in

tr
av

as
cu

la
r c

oa
gu

la
tio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