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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sive mechanical ventilation is a crucial strategy for saving the lives of patients with acute or chronic respiratory failure, even in 
children. Physicians should be capable of establishing the initial settings for mechanical ventilation when faced with a patient in need. 
This review paper offers practical guidance on the initial settings of pediatric mechanical ventilation, covering indications for me-
chanical ventilation; initial settings such as basic modes, peak inspiratory pressure or tidal volume, respiratory rate, inspiratory time 
or ratio, fraction of inspired oxygen,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and trigger; and the early monitoring strategy after the initial 
settings. This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beneficial for physicians, particularly residents and early-career pediatric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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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 방법은 크게 비침습적(noninvasive) 

방법과 침습적(invasive)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호흡부전(respiratory 

failure) 환자에서 비침습적 방법을 시도 후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침습적 기계환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의 

호흡부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침습적 기계환기를 즉시 적

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침습적 기계환기는 호흡부전 환자들

의 생명을 구하는 중재술이다. 그러나 기계환기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해

야 한다.

소아는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몸의 크기의 환자 간 차이가 크고, 폐

의 성숙도 차이도 상당하다. 더욱이 급성 또는 만성 질환 유무에 따라 

침습적 기계환기의 적용 전략이 다를 수 있어 임상적인 근거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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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다[1]. 본 종설에서는 입문자를 위한 소아 침습적 기계환

기의 실제 초기 적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기계환기 원리, 모드

(mode), 모니터링(monitoring) 및 이탈(weaning)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2-4].

기계환기의 적응증

기계환기는 양압환기(positive pressure)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자발호

흡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침습적 기계환기는 

기관삽관 후 적용하게 되는데, (1) 산소화 또는 (2) 환기가 부적절하거

나, (3) 기도가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5]. 부적절한 

산소화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침습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증

(hypoxemia)이 지속되는 경우, 폐부종(pulmonary edema) 또는 폐출

혈(pulmonary hemorrhage) 등으로 호기말양압(positive end-expira-

tory pressure [PEEP])이 필요한 경우와 과도한 호흡 부담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적절한 환기는 호흡근의 기능 부전, 호흡 의지의 감

소, 기도 저항의 증가 또는 기도 폐쇄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

기계환기의 초기 세팅

기계환기의 초기 세팅이 환자의 기저질환과 호흡부전의 원인 및 질병 

상태에 맞는 최적의 세팅이면 좋겠지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응급상

황에서 설정하다 보면 처음부터 가장 적절하게 세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호흡부전으로 인한 악화를 막는 지체 없는 세팅으로 시작하

고 환자에 맞는 최적의 세팅으로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다. 연령에 따른 기계환기의 초기 세팅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기계환기 모드(mode)

압력조절환기(pressure-controlled ventilation)는 환기 압력을 일정하

게 공급하고, 용적조절환기(volume-controlled ventilation)는 용적과 

유속(flow rate)을 일정하게 공급하는 모드이다. 즉, 압력조절환기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압력을 공급하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적

과 유속이 변할 수 있고, 용적조절환기는 일정한 유속으로 정해진 용

적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압력이 달라진다(Fig. 1). 
압력조절환기가 어린 소아에서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향

이 있지만 용적조절환기와 비교하여 우월하다는 근거는 없다[4,6]. 초
기부터 환자의 호흡 부전의 원인과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좋겠지만 익

숙한 모드로 시작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고흡기압(peak inspiratory pressure) 및 일회호흡량(tidal volume)

압력조절환기 모드로 선택한 경우 최고흡기압을 정해야 한다. 최고흡

기압은 16–25 cm H2O로 시작한다. 폐질환이 없는 경우 16 cm H2O
으로, 폐질환이 있는 경우 25 cm H2O로 시작한다. 호흡기에 따라 최

고흡기압으로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흡기압과 호기말양압의 차

이(above PEEP, delta pressure)로 세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세팅한 최고흡기압에서 적절한 일회호흡량이 확보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폐의 유순도가 낮아지면 동일한 최고흡기

압을 유지해도 일회호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회호흡량 확보를 위

하여 최고흡기압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용적조절환기 모드로 선택한 경우 일회호흡량을 정해야 한다. 일반

적으로 일회호흡량은 5–8 mL/kg로 시작한다[7]. 이때 환자의 몸무게

는 실제 몸무게가 아닌 예측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지만[8], 약 152 cm
보다 키가 작은 소아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실제 몸무게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질환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고

원압력(plateau pressure) (Fig. 1)이 30 cm H2O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9]. 폐의 유순도가 낮아지면 동일한 일회호흡량을 유지

해도 최고흡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고흡기압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7].

분당 호흡수(respiratory rate), 흡기 시간(inspiratory time) 및 흡기 대 

호기 비율

분당 호흡수 및 흡기시간은 연령에 따른 정상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한

Table 1. Initial settings for mechanical ventilation in children according to age group 

Variable
Age group

<1 yr 1–12 yr >12 yr
PIP for pressure-controlled ventilation (cm H2O) 16–25
TV for volume-controlled ventilation (mL/kg) 5–8
Respiratory rate (breaths/min) 20–40 15–25 12–20
Inspiratory time (sec) 0.4–0.6 0.7–0.9 0.9–1.2
FiO2 (%) Start with 1.0, rapidly wean to ≤0.6
PEEP (cm H2O) 3–8
Flow trigger (L/min) 0.25–0.5 0.8–2.0
Values are presented as range.
PIP, peak inspiratory pressure; TV, tidal volume; FiO2, fraction of inspired oxygen; PEEP, positive end-expiratory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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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 흡기 대 호기 비율의 정상범위는 1:2 또는 1:3 정도이다. 분당 

호흡수는 1세 미만 영아에서 20–40회, 2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에서 

15–25회, 13세 이상 청소년에서 12–20회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흡기시간은 1세 미만 영아에서 0.5초 전후, 2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에서 0.8초 전후, 13세 이상 청소년에서 1초 전후로 한다. 

부적절하게 분당 호흡수가 높아지면 자가 호기말양압(auto-PEEP)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적조절환기에서 흡기시간을 조절

하면 유속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흡기 산소 분압(fraction of inspired oxygen [FiO2])

기계환기 시작 전의 환자의 산소 요구량에 따라 결정한다. 1.0에서 시

작하여 PaO2를 모니터링하면서 0.5–0.6 수준으로 빠르게 줄이는 전략

을 사용한다.

호기말양압(PEEP)

호기말양압은 기도 폐쇄와 폐포 허탈을 예방하여 산소화를 호전시킨

다[7]. 초기 세팅으로 5–6 cm H2O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급성호

흡부전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에서 높은 호기말

양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호기말양압과 FiO2의 균형

을 맞춰서 조정하도록 한다[7]. 예를 들어, FiO2를 0.6 이하 수준으로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호기말양압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트리거(trigger)

트리거는 기계가 호흡보조를 시작하게 하는 기전에 따라 다르다. 기류

의 변화를 감지하여 호흡보조가 시작되는 경우(flow trigger) 보통 영

아 0.4–1.0 L/min에서 청소년 0.8–2.0 L/min 정도로 트리거 역치

(trigger threshold)를 세팅하면 적절하다[11]. 즉,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을 때, 자발호흡으로 인한 기류의 변화가 세팅 되어있는 역치를 넘

어서면 환자의 자발호흡의 시작으로 인식되어 호흡보조가 시작되는 

것이다(assisted ventilation). 압력의 변화를 감지하여 호흡보조가 시

작되는 경우(pressure trigger)에는 소아의 경우 –1 cm H2O 로 트리거 

역치를 세팅하면 된다[12].

기계환기 초기 세팅의 고려 사항

기계환기는 기계환기로 인한 이차적인 폐손상을 최소화하는 가능한 

한 낮은 압력에서 환자의 대사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분당 호흡

량(minute ventilation)과 산소를 전달해야 한다[4,6]. 또한 기계환기

는 환자의 호흡 부담을 줄이고 호흡이 편안하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자가 필요로 하는 흡기 유량에 맞추어 유속을 세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FiO2은 산소 독성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줄여야 한다. 호기말양압은 환자에게 혈역학

적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폐포 허탈을 예방하고 산소화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기계환기 적용 후 초기 모니터링

기계환기의 초기 세팅이 완료되면 초기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기계

환기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산소화 및 환기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기계환기의 세팅이 부적절해서 생기는 2차 폐손상 여부 및 혈역학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4]. 적절한 산소화 여부는 동맥혈 가스 결과로 

Pressure-controlled ventilation Volume-controlled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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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ssure, flow, and volume waveforms for pressure-controlled (A) and volume-controlled ventilation (B). Pressure-controlled ventilation 
requires the physician to set the peak inspiratory pressure, whereas volume-controlled ventilation requires the physician to set the tidal volume 
and peak inspiratory flow rate, which affect the inspiratory time or ratio. exp, expiratory; insp, inspira 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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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고, 목표 범주는 pH 7.35–7.45, PaCO2 35–45 mm Hg, 

PaO2 80–100 mm Hg, HCO2 22–26 mEq/L, BE-ECF –2 to 2이다. 

만약, 기계환기 중에 급격하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면 다음의 사항

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 내 삽관된 관의 위치(Displacement of trache-

al tube) 및 폐쇄(Obstruction of tracheal tube) 여부 확인, 기흉(Pneu-

mothorax) 등의 공기 누출 확인, 기계 작동 이상(Equipment failure)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약자로 DOPE이라고 부르며 기억하기도 한다.

기계환기를 적용하는 목적 중 중요한 한 가지가 호흡부전 환자의 

호흡을 편안하게 보조하는 것인데, 환기기계와 환자의 요구도가 잘 맞

지 않으면 환자의 호흡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불필요한 진정을 유지해

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13,14]. 환자의 호흡 노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환기기계의 트리거 역치의 설정이 적절한지, 적절한 유속으

로 알맞은 유량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호흡 주기와 호기말양

압 등을 조절해 주면서 기계 세팅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환자의 질환 경과에 맞추어 통증 조절과 적절한 진정으로 호흡 노

력과 구동을 맞추는 등의 환자 측면의 요소도 살펴야 한다.

결론

기계환기의 적용은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하지 못한 지식은 특히 

기계환기를 다루는데 오히려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기계환기를 적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기계를 만져보고 모니터를 

보면서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종설의 

내용을 시작으로 기계환기의 원리를 포함한 심화 교육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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