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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ing is risky work to occupational skin disease. T 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occupational skin disease in painting department of a

shipyard company in June 1996. Dermatological ex amination ,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compositional analy sis of solvent s used in painting and cleaning

were conducted. Exposed group(n =379) was selected randomly in painting department

and control group(n =151) was selected in those who had not exposed to paints or

solvents . Exposed group was divided into two groups by substance to contact ;

painter s contact to paint s and organic solvent s and worker s contact to cleaner s mainly

composed of organic solvent s. T he prevalence of contact dermatitis (11.9%) is

significantly elevat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2.6%), and age adjusted odds

ratio(OR) is 4.95 (95% confidence interval〔CI〕: 1.75- 14.03). T he prevalence of T inea

pedis, the most common skin disease, in exposure group is 48.0%, and it s age- adjusted

odds ratio(OR) is significantly elevate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OR:3.17, 95%

CI:2.06- 4.88). Pompholyx is also significantly elevated in prevalence(11.9%) and

age- adjusted OR(OR:6.69, 95% CI:2.05- 21.87). T 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contact dermatitis, T inea pedis, and pompholyx by use of protector , w ork

type, and duration of employment in painting department . In exposure group, 71.1%

suffer from contact dermatitis improved in vacation or holiday and 68.9% of them had

lesion in exposed area, it suggest that contact dermatitis in exposed group is related to

their work. In conclusion , worker s in painting department have high risks of contact

dermatitis, T inea pedis, and pompholyx . A health policy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skin disease among painting depar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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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연구의 배경

직업성 피부 질환은 고대 Celsu s , A gricola 등에 의하여 보고되어 왔으며, 17세기

Ram azzini의 저서 De M orbis Art ificium (직업인의 질병)에서 특정 물질에 의한 피부 질환을

기술하였다. 또한 여러 화학 물질이 사용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 많은 직업성 피부 질환

들이 보고되어 왔다(M ontgomery와 Casper , 1945).

오늘날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새로운 화학물질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작업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 직업성 피부 질환은 사고나 재해를 제외한 작업 관련 질환의

40- 50%를 차지하여 가장 흔한 직업성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 (W ang , 1978).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노동부에 공식 보고된 직업성 피부 질환이 매우 드물며 1995년 특수 건강 진단

결과 25예 만이 보고되어 있는 실정이다(노동부, 1996).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피부질

환이 잘 보고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직업성 피부 질환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고 인식되어 근로자는 물론이고 행정 당국이나 관련되는 의사들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직업성 피부 질환은 높은 유병률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을 감안할 때 직업성 질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도장 작업은 과거부터 직업성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작업으로 1947년 Pirilä가 도장공들의

직업성 피부 질환을 보고하였고, 직업성 피부 질환의 발생률이 도장업에서 200건/ 100,000인/

년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Jost와 Ruppin , 1992). 페인트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다수 함유되어 있는데(Valsecchi 등 1992), 특히 조선업에서 쓰이는 도장원료

는 일반 가정에서나 공업용 재료와는 달리 피부에 자극성이 큰 항 오염 페인트 (ant ifouling )

가 쓰이고 있어 (Raffle 등, 1994) 피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임현술 등 (1996)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직업성 질환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직종으로 도장 작업이라는 응답이, 직업성 피

부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물질로는 유기용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유기용제

에 폭로되는 도장공들에게 많은 피부 질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관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 조선업체 도장공들을 대상으로 피부

질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도장부서 근로자들의 피부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장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피부

증상의 종류와 유병률을 조사하여 대조군과 비교하고 둘째, 보호구 착용, 작업형태, 근무 기

간에 따른 피부 질환의 유병률을 비교하고 셋째, 접촉 피부염의 양상을 조사하여 작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대형 선박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모 조선업체의 도장부서에 근무하는 남자 근로자 중 무

작위로 추출한 379명을 폭로군으로 선정하였고, 대조군으로 같은 회사 직원 중 도장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유기용제를 사용한 작업력이 없는 남자 근로자 151명을 선정하였다.

폭로군을 작업의 종류와 폭로되는 물질에 따라 2군으로 분류하였다. 도장 작업을 하는

도장군과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기전 철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군으로 나누었다. 도

장군은 직접 페인트를 사용하며 작업을 하였고 전처리군은 페인트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지

만 유기용제가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도장군들을 다시 작업 형태에 따라서 3군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스프레이 건으로 도료

를 분사하여 도장 작업을 하는 스프레이군과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이나 선박용 가구에 도장 작업을 하는 터치업군, 페인트와 신나를 섞는 작업과

스프레이 보조 작업을 병행하는 혼합군으로 분류하였다.

도장 부서 근무 기간에 따라 폭로군을 분류하였는데 도장 부서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군, 5년 이상 - 15년인 군, 16년 이상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조군의 작업은 사무직, 청소, 일반 차량 운전 등으로 과거 작업력에서도 도장 작업이나

유기용제에 폭로된 경력이 없는 근로자들이였다.

2 .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연구 대상자들에게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연령, 교육수준, 근무기간, 작업내용,

피부병변 유무와 그 종류, 휴일이나 휴가시 호전 여부, 피부병변의 부위 등을 묻는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 피부병변 검사

1996년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조사 대상자 전원을 진료하였다. 진료는 피부과 전문의가

작업장에 방문하여 시행하였다. 병변의 검사는 시진으로만 하였으며 첩포 검사를 비롯한 2

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접촉 피부염의 경우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분류는 하지 않았다.

3) 유기용제 성분 분석

근로자들이 도장 작업을 통해 노출되는 유기용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신나, 페인트, 경화제 등 원료를 수거하여 성분 분석을 하였다.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매우 많이 모든 종류의 성분을 확인 분석할 수는 없었으나 조사 시점에서 많이 사용

되었던 종류를 중심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성분분석을 하였다. 신나는 대부분의 종류를 수거,



분석하였으며 페인트의 경우는 색깔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단지 안료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유기용제 등의 성분은 계열별로 같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류들만 수거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대상이 된 페인트, 신나, 경화제는 각각 9조, 46종 및 9종으로 총 64종이었다. 성분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프와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 (GC- M SD )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모든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윈도우용 SPSS V er sion 7.0 을 사용하였다. 각 군별

로 병변의 빈도를 chi- squ are t est로 대조군과 비교하였고 폭로군의 피부질환 비교 위험도

를 logist ic regression을 통하여 구하였다.

Ⅲ .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폭로군 379명 중 도장 작업자의 대상자 수는 235명이며 전처리 작업자 수는 144명이였

다. 평균 연령은 폭로군이 40.2세로 대조군의 39.6세와 유사하였고 전처리 작업자가 41.2세로

도장 작업자의 39.7세보다 약간 높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분포는 폭로군과 대조군 모

두 4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20대, 50대 순이였다. 교육 수준은 각 군 모두 중졸이 가장 많

았고 고졸, 국졸 순이었고 각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폭로군의 도장부서에

서 근무한 평균 기간은 11.1년이였으며 도장 작업자와 전처리 작업자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1).

2 . 폭로군의 보호구 착용 정도

폭로군에서 작업시 보호구 착용 여부에 관한 응답을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항상 착용한

다 를 2점, 가끔 착용한다 를 1점,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 를 0점으로 점수화하여 계산한 결

과 도장 작업자와 전처리 작업자간의 보호구 착용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스

크의 경우 77.6%가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장갑의 사용률은 95.5%가, 보호의는 82.1%

가 항상 착용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보호구의 착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able 1. General charact erist ics of control an d ex posed group in this study

Contents
C o n t r o l

group(n=151)

Painting group (Exposed group)
Painters (n=235) Cleaners (n=144) Total(n=379)

Age

- 29

30 -39

40 -49

50 -

mean±SD

23 (15.2)

39 (25.8)

73 (48.3)

16 (10.6)

39.6±8.2

34 (15.4)

80 (34.0)

98 (41.7)

23 ( 9.8)

39.7±8.1

12 ( 8.3)

40 (27.8)

76 (52.8)

16 (11.1)

41.2±7.6

46 (12.1)

120 (31.7)

174 (45.9)

39 (10.3)

40.2±8.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8 ( 5.3)

82 (54.3)

61 (40.4)

30 (12.8)

122 (51.9)

83 (35.3)

35 (24.3)

78 (54.2)

31 (21.5)

65 (13.0)

200 (52.8)

114 (30.1)

Duration of painting

or cleaning work

-5

6 - 15

16 -

mean±SD

-

-

-

30 (12.8)

169 (71.9)

36 (15.3)

11.2±4.8

19 (13.2)

108 (75.0)

17 (11.8)

10.9±4.7

49 (12.9)

277 (73.1)

53 (14.0)

11.1±4.8

( ) : per 100 w orker s

T able 2. U se of prot ector in painting group

Content Painters(n=235) Cleaners(n=144) Total(n=379)

Mask use

(2) always

(1) sometimes

(0) no

mean±S.D.

169 (86.8)

65 (27.7)

1 ( 0.4)

1.71±0.46

125 (86.8)

13 ( 9.0)

6 ( 4.2)

1.83±0.48

294 (77.6)

78 (20.6)

7 ( 1.8)

1.75±0.47
Glove use

(2) always

(1) sometimes

(0) no

mean±S.D.

230 (97.9)

4 ( 1.7)

1 ( 0.4)

1.97±0.18

132 (91.7)

9 ( 6.3)

3 ( 2.1)

1.89±0.37

362 (95.5)

13 ( 3.4)

4 ( 1.1)

1.94±0.27
Protecting garment

(2) always

(1) sometimes

(0) no

mean±S.D.

185 (78.7)

37 (15.7)

13 ( 5.5)

1.73±0.86

126 (87.5)

12 ( 8.3)

6 ( 4.2)

1.83±0.47

311 (82.1)

49 (12.9)

19 ( 5.0)

1.77±0.53

( ) : per 100 w orker s



3 .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피부병변 진단

조사 대상자 전수를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진찰을 실시한 결과 표 3와 같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폭로군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 피부 질환은 족부 백선으로 48.0%의 유병률을

나타내어 대조군의 22.5%와 비교하여 의미 있게 높았다. 전처리 작업자에서의 유병률이

52.8%로 도장 작업자의 45.1%보다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접촉 피부염

의 유병률은 폭로군에서 11.9%로 대조군의 2.6%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도장

작업자들에게서의 유병률이 13.2%로 전처리 작업자의 9.7%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였다. 한포진의 경우도 대조군에서 2.0%가 병변을 보인데 비하여 폭로군에서

11.9%로 폭로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에 폭로군에서 자극성 피부염, 비특이적인 습진, 모낭염, 두드러기 등의 유병률은

6.9% , 3.2%, 2.1%, 1.1%로 조사되었고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able 3. Skin disease b etw een painting group an d control group

Skin diseases
C o n t r o l

group(n=151)

Painting group (Exposed group)
Painters (n=235) Cleaners (n=144) Total(n=379)

T inea pedis

contact derm atitis

pompholyx

irritation derm atit is

unclassified eczem a

folliculit is

urt icaria

34 (22.5)

4 ( 2.6)

3 ( 2.0)

9 ( 6.0)

3 ( 2.0)

6 ( 4.0)

3 ( 2.0)

106 (45.1)

31 (13.2)

25 (10.6)

16 ( 6.8)

7 ( 3.0)

4 ( 1.7)

4 ( 1.7)

76 (52.8)

14 ( 9.7)

20 (13.9)

10 ( 6.9)

5 ( 3.5)

4 ( 2.8)

0 ( 0.0)

182 (48.0)*

45 (11.9)*

45 (11.9)*

26 ( 6.9)

12 ( 3.2)

8 ( 2.1)

4 ( 1.1)

( ) : per 100 w orker s
* : P < 0.05 compared betw een ex posed group an d control group by chi- squ are test

4 . 보호구 착용과 피부 질환과의 관련성

표 4에서는 보호구 착용이 피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폭로군을 보호구

착용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피부 질환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보호구 착용 정도는 앞에서

기술한 보호구 착용 점수가 6점이 군과 5점 이하인 군으로 구분하였다. 족부 백선의 경우는

보호구 착용 점수가 6점인 군의 유병률이 46.4%로 5점 이하인 군의 51.2%보다 유병률이 낮

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접촉피부염의 유병률은 보호구 착용 점수가 6점인 군이 10.0%로 5

점 이하인 군의 15.5%보다 낮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았다. 한포진의 경우도 두

군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극성 피부염의 유병률이 보호구 착용 점수 6점

인 군 4.8%, 5점 이하인 군 10.9%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다른 피부 질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able 4. Skin diseases in ex posed group by durat ion of painting departm ent

Skin diseases
Painting group (Exposed group)

Protector use ≤5 (n=129) Protector use =6 (n=250) Total(n=379)
Tinea pedis

contact dermatitis

pompholyx

irritation dermatitis*

unclassified eczema

folliculitis

urticaria

66 (51.2)

20 (15.5)

14 (10.9)

14 (10.9)

6 ( 4.7)

2 ( 1.6)

1 ( 0.8)

116 (46.4)

25 (10.0)

31 (12.4)

12 ( 4.8)

6 ( 2.4)

6 ( 2.4)

3 ( 1.2)

182 (48.0)

45 (11.9)

45 (11.9)

26 ( 6.9)

12 ( 3.2)

8 ( 2.1)

4 ( 1.1)

( ) : per 100 w orker s
* : p< 0.05 compared betw een tw o group s by chi- square t est

Protector use ≤5 : group that use protector more frequently

Protector use =6 : group that use protector less frequently

5 . 작업 형태에 따른 피부 질환

도장군을 작업형태에 따라 스프레이 작업군, 터치업 작업군, 혼합군 등으로 세분하여 그

에 따른 피부질환의 유병률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족부 백선은 전처리군에서 52.8%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혼합군, 터치업군, 스프레이군 순으로 각각 50.6%, 42.9%, 41.7%였다. 접촉

피부염의 터치업군에서 16.7%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혼합군이 12.9%로 다음으로

높았으며 스프레이군, 전처리군이 각각 12.0%, 9.7%였다. 한포진의 경우는 전처리군이

13.9%로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혼합군, 스프레이군, 터치업군 순이었다. 족부 백선, 접촉 피

부염, 한포진 등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 모두 작업 형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극성 피부염, 비특이적 습진, 모낭염, 두드러기 등도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T able 5. Skin disease in exposed group by w ork type

Skin diseases
C o n t r o l

group(n=151)
Painting group (Exposed group)

Spray(n=108) Touch up(n=42) Mixing(n=85) Cleaning(n=144) Total(n=379)
Tinea pedis

contact dermatitis

pompholyx

irritation dermatitis

unclassified eczema

folliculitis

urticaria

34 (22.5)

4 ( 2.6)

3 ( 2.0)

9 ( 6.0)

3 ( 2.0)

6 ( 4.0)

3 ( 2.0)

45 (41.7)

13 (12.0)

11 (10.2)

7 ( 6.5)

3 ( 2.8)

3 ( 2.8)

1 ( 0.9)

18 (42.9)

7 (16.7)

4 ( 9.5)

1 ( 2.4)

1 ( 2.4)

0 ( 0.0)

0 ( 0.0)

43 (50.6)

11 (12.9)

10 (10.8)

8 ( 9.4)

3 ( 3.5)

1 ( 1.2)

3 ( 3.5)

76 (52.8)

14 ( 9.7)

20 (13.9)

10 ( 6.9)

5 ( 3.5)

4 ( 2.8)

0 ( 0.0)

182 (48.0)*

45 (11.9)*

45 (11.9)*

26 ( 6.9)

12 ( 3.2)

8 ( 2.1)

4 ( 1.1)

( ) : per 100 w orker s
* : p< 0.05 compared betw een tw o group s by chi- square t est



6 . 폭로군에서 피부질환에 이환될 비차비

표 6은 대조군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을 보정하여 수행직무별로 각 피부질환의 비차비와

95% 신뢰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족부 백선은 폭로군 전체에서 비차비가 3.17로 대조군에

비하여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수행직무별로는 전처리 작업자에서 비차

비가 3.80으로 도장군 2.84보다 높았다. 접촉 피부염은 대조군에 비하여 폭로군에서 이환될

비차비가 4.95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도장작업자에서 5.59로 전처리 작업자

의 비차비 3.96보다 높았다. 한포진의 경우는 폭로군 전체에서 이환될 비차비가 6.69로 대조

군에 비하여 이환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전처리 작업자에서의 비차비가 8.15로 도장 작

업자의 5.86보다 높았다.

그 외의 자극성 피부염, 비특이적 습진, 모낭염,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은 대조군에 비

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 able 6. A ge adju st ed odds rat io of skin diseases compared w ith control group by

logistic regres sion .

Odds ratio(95% CI)

Skin diseases
Painting group (Exposed group)

Painters (n=235) Cleaners (n=144) Total(n=379)
Tinea pedis

contact dermatitis

pompholyx

irritation dermatitis

unclassified eczema

folliculitis

urticaria

2.84(1.79-4.49)

5.59(1.93- 16.16)

5.86(1.74- 19.76)

1.15(0.50- 2.68)

1.52(0.39-5.95)

0.41(0.11- 1.50)

0.86(0.19-3.90)

3.80(2.30- 6.29)

3.96(1.27- 12.34)

8.15(2.36- 28.11)

1.16(0.46- 2.95)

1.75(0.41- 7.48)

0.75(0.21- 2.75)

0.00(0.00-8.79×1015 )

3.17(2.06- 4.88)

4.95(1.75- 14.03)

6.69(2.05- 21.87)

1.16(0.53- 2.53)

1.60(0.45- 5.77)

0.53(0.18- 1.57)

0.52(0.11- 2.35)

Reference group : control group (n =151)

7 . 도장 부서 근무 기간에 따른 피부 질환의 유병률

표 7은 도장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피부 질환의 분포이다. 족부 백선의 경우 도장부서 근

무기간이 5년 미만인 군이 38.8%, 5년에서 15년인 군이 49.5%, 16년 이상인 군이 49.1%로 5

년 이상 도장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족부 백선이외의 피부질환 모두 근무 기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p> 0.05).



T able 7. Prev alence of w ork related skin disease by durat ion of employm ent in ex posure

group

Skin diseases
Duration of employment (year)

<5 (n=49) 5- 15 (n=277) >15 (n=53)
Tinea pedis

contact dermatitis

pompholyx

irritation dermatitis

unclassified eczema

folliculitis

urticaria

38 (38.8)

5 (10.2)

3 ( 6.1)

2 ( 4.1)

1 ( 2.0)

2 ( 4.1)

0 ( 0.0)

137 (49.5)

36 (13.0)

38 (13.7)

21 ( 7.6)

10 ( 3.6)

4 ( 1.4)

4 ( 1.4)

26 (49.1)

4 ( 7.5)

4 ( 7.5)

3 ( 5.7)

1 ( 1.9)

2 ( 3.8)

0 ( 0.0)

( ) : per 100 w orker s

8 . 접촉 피부염의 양상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된 근로자의 피부 증상의 양상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가나

휴일에 증상이 호전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조군에서는 25.0%인데 비하여 폭로군에서는

71.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5). 수행직무별로는 도장군에서 67.7%였고 전처리군에

서 78.6%가 호전된다고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폭로군의 68.9%가 피부 증상이나 병변이 옷이나 보호구에 가려지지 않는 노출된 부위에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대조군의 25.0%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p< 0.05). 도장군에서는 74.2%가

전처리군에서는 51.7%가 노출부위에 병변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수행직무별로 유의한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 able 8. Clinical feature of contact derm atit is

C o n t r o l

group(n=4)
Painting group

Painters (n=31) Cleaners (n=14) Total(n=45)
Does symptom improve

in vacation or holiday?

yes

no

Is skin lesion in exposed

area?

yes

no

1 (25.0)

35 (75.0)

1 (25.0)

3 (75.0)

21 (67.7)

10 (32.3)

23 (74.2)

8 (25.8)

11 (78.6)

3 (21.4)

8 (51.7)

6 (42.9)

32 (71.1)

13 (28.9)

31 (68.9)

12 (31.1)

( ) : per 100 w orker s



Ⅳ . 고찰

본 조사 대상인 조선업체 도장부서의 작업형태는 스프레이, 스프레이 보조, 터치업, 페인

트 혼합 등 페인트, 경화제, 신너 등에 직접 노출되면서 도장 작업을 하는 도장 작업자와 페

인트에는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서 도장 작업의 대상이 되는 철판의 불순물을 제거, 세척하

고 도장 작업의 경계를 표시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전처리 작업자로 대별할 수 있었다. 전

처리 작업자는 유기용제가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본 조사는 작업자들이 폭로되는 물질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작업형태에 따라 폐인트나

유기용제에 폭로되는 형태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스프레이 작업자는 고농도의 도료

가 비산되는 형태로 피부에 노출될 것이며 터치업 작업자는 붓이나 롤러로 도장을 하는 중

흐르는 도료에 피부 노출 부위에 튀거나 떨어지는 형태로 폭로될 수 있으며 스프레이 작업

이 끝난 후 바로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스프레이 작업자와 마찬가지로 비산되는 도료에

폭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혼합 작업도 페인트, 신너, 경화제 등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피부

노출부위에 오염될 가능성이 많은 작업이다. 전처리 작업은 도장 작업과 유기용제에 접촉되

는 경로가 다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작업형태에 따른 노출 경로의 차이로 인하여 피

부 질환의 양상도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형태에 따라서도 폭로군을 분류하였다.

조선업체의 도장작업에 쓰이는 도료의 성분으로 도막 형성제 (F ilm - form er ), 안료, 보조

제, 용제 등이 있다. 도막 형성제는 안료를 분산시키는 비휘발성 고착제를 말하는데 합성수

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에폭시 수지 도료와 콜타르를 함유 도료는 접촉 피부염을 일

으킬 수 있다. 안료는 도료의 색을 내고 도막의 두께, 강인성 내구성을 내는데 쓰이며 크롬

화합물은 피부의 궤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보조제는 제조의 편이성, 도료의 안정성, 도포막

의 질을 좋게 하기 위여 첨가하는 물질로 소량이 사용되지만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

질들이 사용된다. 용제는 도료를 도장하기에 적합한 정도로 희석하는 것으로 조선업체에서

는 대부분 유기용제가 사용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직업성 피부질환은 접촉 물질과 접촉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지만 80- 90%가

접촉 피부염의 양상을 보이며, 접촉 피부염의 약 80%가 원발성 접촉 피부염으로 보고되어

있다 (Zen z, 1994). 본 조사에 의하면 접촉 피부염, 한포진, 무좀이 폭로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유병률을 보여 직업과 관련된 피부 질환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근로

자들이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물질에 복합적으로 폭로되고 있어서 그 정확한 원

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접촉 피부염과, 한포진의 원인이 페인트의 성분인

지, 유기용제인지, 또는 그 외의 물질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내의 도장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유병률 나

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피부 병변의 관하여 설

문 조사를 한 결과 휴일이나 휴가시에 피부 증상이 호전된다는 사람이 71.1%, 피부 병변이

외부 노출 부위에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폭로군의 접촉 피부염은 도장 작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의 모든 유기용제는 피부의 지질을 용해시켜 자극제로 작용하여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

며 전체 직업성 접촉 피부염의 20%정도가 유기용제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LaDou , 1997). 유기용제로 발생하는 접촉 피부염은 테레빈유, 포름알데하이드와 같이 감작

물질 (sen sit izer )로 작용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며

단기간의 폭로보다는 장기간의 반복적인 폭로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Zen z,



1994). 유기용제 중 감작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하여 도장 작업장에서

쓰이는 신너, 경화제 등을 수거하여 유기용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유기용제 중에서 알레

르겐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없었으나(표 9) 페인트 성분은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못하여 성분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폭로군중 접촉 피부염으로

진단된 근로자 중 폐인트 내의 확인되지 않은 성분에 의하여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

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 폭로군들의 접촉 피부염의 유병률은 11.9%으로 M edin g과 Sw anbeck (1990)

이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보고한 도장작업을 하는 남성 근로자의 1년간 수부 습진 유병률

11.2%, 페인트 취급 근로자의 11.1% , 유기용제 취급 근로자의 10.1%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

준이나, Hög erg와 W ahlb erg (1980)가 건축 폐인트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고한 직업성 접촉

피부염 3.9% , Pirilä가 도장공들을 대상을 보고한 직업성 피부질환 6.5%에 비하면 높은 수준

이나 국내에서 임현술(1993)이 보고한 절삭유와 유기용매에 혼합 폭로된 근로자의 원발성

자극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합친 18.1%에 비하면 약간 낮다. 이처럼 연구마다

다양한 유병률을 보이는 것은 조사마다 대상자들의 폭로 수준과 빈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의 일반적인 특성, 보호구 착용 여부, 조사 당시의 기후, 진단 기준의 차이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가 시행된 시점은 각종 피부 질환

이 악화되고 노출이 심한 여름인 점도 유병률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조군의 접

촉 피부염의 유병률은 2.6%로 M eding과 Sw anbeck (1987)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고한

2- 5%와 부합하였다.

한포진은 아직까지 그 발생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다한증, 박테리

아, 곰팡이, 효모등 감염의 과민 반응, 알레르기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대한피부과

학회, 1994), Boer 등 (1988)은 금속 가공유 취급자에게서 한포진이 금속 가공유 노출에 의

한 직업성 피부 질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임현술 등 (1993)도 유기용제와 절

삭유에 혼합 폭로된 근로자들에게서 한포진의 유병률이 대조군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한포진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은 작업 환경 중의 확인되지 않

은 물질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감작되었거나 유기용제나 도료 등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 발

생이 증가되었을 수 있다. 또 근로자들이 유기용제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장갑, 두건, 안

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하고 있어서 보통의 근무 환경보다도 땀이 많이 나고 통풍

이 잘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습한 피부 상태에서 장시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한포진의 유병

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포진의 직업성 관련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져

야 한다고 생각된다.

족부백선은 피부 사상균(derm atophytes )에 의한 족부 감염증으로 일반인에서의 유병률은

외국의 경우 30- 70% (Rippon , 1988) 또는 10% 내외 (F it zpatrick 등, 1987)로 다양하게 기술되

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청소년에서 5.3%의 유병률(구자경 등, 1988)이 보고되어 있다. 족부

백선의 발생은 공동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사용, 기숙사 및 병영 등에서의 공동생활, 밀폐된

신발의 착용, 기타 고온 다습한 주위 환경 등에 의하여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특정 작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적공장 근로자에서 38.7% (조길

연 등 1972), 제련공 등의 산업장 근로자에서 39.3% (은희철 등 1982), 잠사 근로자에서

70.0% (김정원 등 1984), 하수처리장 근로자에서 59.4% (김정애 등 1992), 쓰레기 처리장 근로

자에서 78.8% (김정애 등 1992)의 유병률이 보고되었다. 본 조사에서 폭로군의 족부백선 유

병률은 48.0%로 기존의 연구와 부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폭로군에서 유병률의 비차비는



3.18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장 부서 근로자들이 작업시 대부분 안전화라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작업을 하였으며 페인트 가루가 들어가지 못하게 장화 입구를 테이

프로 봉하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작업 여건상 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접촉물질에 따른 피부질환의 유병률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처리군에서 사

용하는 세척제가 대부분 유기용제 성분이며, 페인트의 주성분도 유기용제로 이루어져 실제

로 접촉물질의 성분 차이가 비슷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작업형태별로 피부질환의 유병률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직무에 따라 작업환경

과 작업형태에 차이가 있어 유병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보이

지 않았다.

폭로군에서 접촉피부염의 유병률은 도장부서 근무기간의 증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접촉기간이 길수록 계속된 자극에 대하여 피부 저항이 증가되는 피부

경화 상태가 되며(M cOsker와 Beck , 1967),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극에 대한 피부반응이

둔해지면서 느리게 나타나게 되고 (Grov e 등, 1981), 숙련된 작업으로 접촉물질에 대한 노출

이 감소되면서 개인위생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 (N ew hou se, 1964)이라고 생각된다.

폭로군 내의 보호구 착용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도장 작업자와 전처리 작업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급성 유기용제 중독을 일으킬 만큼

작업환경이 나빠서라고 판단된다. 보호구 착용과 피부 질환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는데

이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호구가 피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

단되며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 able 9. Composit ion of solv ent s in thinn er s , hardener s , an d paint s

Composition of solv ent s

Buthyl acetate

1- Butan ol

2- Butan ol

2- Ethox y ethyl acet ate

Ethyl acet at e

Ethyl benzen e

2- Ethox y ethan ol

Ethyl tolu ene

Isobutyl alcohol

Isopropyl alcohol

M ethyl ethyl ketone

M ethylisobutylketone

Propyl bezene

Styren e

1,2,3- T rim ethylbenzen e

1,2,4- T rim ethylbenzen e

1,3,5- T rim ethylbenzen e

T oluen e

m - Xylen e

o- Xylene

p - Xylene

1- m ethoxy - 2- propanol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첩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접촉 피부염의 원인 물질을 알아내

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너, 경화제, 페인트의 유기용제 성

분을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감작원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없었고

요즈음은 유기용제 외의 페인트의 성분 중에도 감작 물질이 거의 쓰이지 않아서 (V alsecchi

등, 1992) 첩포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폭로군들의 접촉 피부염이 도장



작업과 관련된 직업성 접촉 피부염일 가능성은 대조군과의 유병률 차이가 있고, 병변의 양

상에 관한 설문 결과 병변의 위치나 작업외 시간의 호전 여부 등으로 보아 작업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족부 백선의 진단에서도 확진을 위하여 진균 직접 도말

검사나 진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접촉 피부염, 한진, 농포성 건선, 칸디다증, 특발

성각화증식증, 비소각화증, 2기 매독, 약진 등과 감별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한피부

과학회, 1994).

이상과 같이 도장 부서 근로자에게서 접촉 피부염, 한포진, 족부 백선 등 작업과 관련된

피부 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교육과 보호구의 개선, 정

기적인 의학적 감시가 있어야 한다.

Ⅴ . 요약

직업성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작업 공정의 하나인 도장공들의 피부 질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 조선업체 도장 부서의 남자 근로자 379명을 폭로군으로, 같은 회사의

유기용제를 취급한 경력이 없는 근로자 151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

와 설문 조사,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유기용제, 신너의 성분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

과를 얻었다.

피부과적 진찰 결과 도장부서 근로자들이 이환되어 있는 가장 흔한 피부질환은 족부 백

선으로 폭로군의 유병률은 48.0%였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이환될 비차비가 3.17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접촉성 피부염과 한포진의 유병률도 각각 11.9%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질병에 이환될 비차비가 4.95, 6.69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이외에도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비특이적 습진, 자극성 피부염, 모낭염, 두드

러기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이 관찰되었다.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접촉 피부염, 한포진, 족부 백선을 페인트에 직접 노출되는

도장 작업자와 페인트에는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서 유기용제가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는

전처리 작업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작업형태에 따라서도

피부 질환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도장 부수 근무 년수에 따른 비교에서도 근무

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접촉 피부염 소견을 보이는 폭로군 중 71.1%가 피부 증상이 휴일이나 휴가시에 호전된

다고 응답하였고, 68.9%가 옷이나 보호구에 가려지지 않는 노출부위에 피부 병변이 발생한

다고 응답하여 접촉 피부염이 작업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률

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였지만 보호구 착용과 피부질환과는 연관성이 없어서 보호구 착용이

피부 질환의 예방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조선업체 도장부서 근로자들에게서 접촉 피부염, 한포진, 족부 백선 등 작업

과 연관된 질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들 피부 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

어 도장 부서 근로자들의 피부 병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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