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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거기반의학

• 근거기반의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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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 – 개요와철학



1990년까지의학

• 주요 패러다임
• 임상적 의사 결정은 주로 경험과 기술에 따라

• 의학실무는 대가에게 배우는 것

• 질병의 병태생리가 중요하며, 이에 기초한 판단으로 임상적 의사 결정 충분

•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진료가 표준적인 진료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Institute of Medicine (U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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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도전

• Underuse, Misuse, overuse

• 1970년대 : Practice variation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제기

• 1980년대, 부적절한 시술 (coronary angiography, carotid endarterectomy, EGD 

17, 32, 17%)

• 1980년 이후 RCT 등 주요 문헌 급격한 증가
• 내과의사가 적절한 의학지식 습득을 위해서 매일 33편의 논문 읽어야 함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We Can Trust. Institute of Medicine (U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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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alization

• 실제 진료 내용의 근거 부족

• 문헌의 폭발적 증가

• 기존 정보원의 문제

• 지식의 지속적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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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landmark

• 20 세기 초 Flexner 보고서 : 과학적 탐구가 미국 의학의 근간

• 1962년 FDA Kefauver-Harris Act : RCT를 통한 약물효능 확립

• 1970년대와 1980년대 David Sackett, David Eddy, Archie Cochrane : 의학의 실증적 내용
강화 필요성

• 1984, USPSTF

• 1990년, Gordon Guyatt of McMaster University, 최초 용어 사용

• 1993, the Cochrane Collaboration created a network of 13 countries

• 1999, 영국 NICE

• 2000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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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

• integration of best research evidence

with clinical expertise and patient values.

- Sackett 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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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의 5단계

1임상진료에서 생기는 의문점들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형태화 할 것

2문헌 검색

3타당도와 유용성 평가

4결과를 적용

5평가
- Sackett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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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개념

EBM, HTA, and CER: clearing the confusion. Milbank Q. 2010 Jun;88(2):2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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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론으로서의 EBM

• 의료근거, 이론, 진료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제안

• 최적 진료를 위한 일관성 있는 휴리스틱 구조

• 정당한 지식은 근거의 신뢰성과 믿을 만한 근거 생성과정에서 나옴

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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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인식론 원리

1. 모든 근거는 동일하지 않다 : hierarchy of evidence

2. 근거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하는 것이다 : systematic review

3. 의사결정은 근거에만 기초하지 않고 가치와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considering patient value

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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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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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주요활동, 기여

• Cochrane collaboration

• GRADE group : GRADE approach

• Reporting guidelines 

• Data sharing

•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 Overdiagnosis and treatment

• Trial registration

• Shared decision making

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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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next

• Several challenges

• Failure to publish, and indeed suppression of research results

• More efficient production and rapid dissemination of both systematic reviews 

and practice guidelines

• automatized and text-mining software

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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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 – 주요영역별개념과현황



EBM 주요영역

• 교육 : 학생/ 전공의/ 의사

• Systematic review with Cochrane, GRADE

• CPG 

• Reporting guidelines 

• Data sharing

• Overdiagnosis and treatment

• Protocol registration and Publicaiton

• Shared decision making

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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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 학생
• 의과대학 평가에 포함

• 전공의
• 알려진바 없음

• 의사 교육
• 자체 학회 없음 EBM 학회 창립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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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문헌고찰현황

• 한국 코크란, NECA 등 활동에 의해 출판물 증가

• 전체적인 질은 낮은 편

•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지만 방법론 전문가 부족이 문제

• 주제 발굴과 방법론과의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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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진료지침현황

• 양적 증가는 거의 없음, 1년에 25편 내외

• 의학회 등 영향으로 질은 상승하고 있는 듯

• 지속적인 방법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방법론 전문가의
수가 부족함

• 방법론 전문가 확보를 위한 노력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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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M 주요영역

• 교육 : 학생/ 전공의/ 의사

• Systematic review with Cochrane, GRADE

• CPG 

• Reporting guidelines 

• Data sharing

• Overdiagnosis and treatment

• Protocol registration and Publicaiton

• Shared decision making

Progress in evidence-based medicine: a quarter century on Lancet 2017; 390: 4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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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침 (Reporting guidelines)

•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제목,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에 들어 가야 하는
내용에 대한 지침

• 주로 체크리스트, 흐름도

• 연구의 질 강조와 함께 중요성 부각됨

• 근거와 해당 분야 전문가 특히 방법론 전문가와 편집인의 합의로 결정

Kim SY. Selective reporting and clinical trial registry. Korean J Fam Med. 2009; 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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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침

• 필요 이유
• 연구의 장점과 단점 파악

• 논문의 질 평가

• 적용 가능성의 평가

•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하지’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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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보고지침

• CONSORT Statement (reporting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 STARD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studies) 

• STROB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 PRISMA (reporting of systematic review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manuscript-
preparation/preparing-for-submis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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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침현황

• 학술지 등재의 과학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강조

• 우리나라 활동은 미미함

• EBM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
(보고지침 번역, 보고지침 개발,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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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tocol in health science

• Detailed plan of the study

• Every research study should have a protocol

• Protocol should be written.

https://icahn.mssm.edu/files/ISMMS/Assets/Resear
ch/IHCDS/Guidelines%20for%20Writing%20the%2
0research%20protocol%20by%20WH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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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주요개념

• Publication bias (출판비뚤림)

• (Non) Reporting bias (비)보고 비뚤림

• Selective outcome reporting 선택적 결과 보고 비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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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registration의 장점

• 연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함

• 연구의 수행 및 분석에 대한 명확성을 향상시킴

•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을 알게 해서 현재 격차를 확인할 수 있게함

• 연구에 대한 저자의 권리를 보호

• 출판비뚤림과 중재결과 선택적 보고에 의한 비뚤림을 피하게 함

• 연구자 간의 협력 증진

International Endodontic Journal policy on mandatory prospective (a priori) protocol registration for clinical trials and 

systematic reviews. Int Endod J. 2021 Oct;54(10):1685-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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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연구디자인

• Clinical trials
•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ICTRP) 

(https://www.who.int/clinical-trials-registry-platform/network). 

• https://clinicaltrials.gov/

• https://www.clinicaltrialsregister.eu/.

• Systematic reviews
• PROSPERO (https://www.crd.york.ac.uk/prospero/)

• Open Science Framework (OSF) (https://osf.io/prereg/).

•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 현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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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registration vs publication

• 향후 protocol publication쪽으로

무게추가 쏠릴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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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관련

• 현재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최근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듯

• 교육 등을 통해 프로토콜의 목적 전파

• 질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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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haring

• 정의 : 논문 작성에 이용한 data를 다른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Sharing 이유 : reuse, 검증

• 장점 : 이중실험 방지, 동일한 자료로 여러 편의 논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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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y’s Data Sharing Policies

Wiley. Sharing and Citing your Research Data

https://authorservices.wiley.com/author-resources/Journal-Authors/open-access/data-sharing-citatio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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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losblog.plos.org/2023/04/open-science-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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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

• Open science의 중요한 부분임

• EBM에서 활발한 근거 생산의 중요한 부분

• 국내 활동이나 인식은 아직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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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거중심의학의현황과발전방향

• 오랜 기간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명맥 유지

• 교육관련 현황 파악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 필요함

• 근거중심의학 코어그룹의 형성과 발전이 필요함

• 한국사회에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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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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