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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의 보는 피하 공기증

은 대개는 늑골골절이나 기흉이 동반되면서 주

로 흉부나 복부, 그리고 경부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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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피하 공기증의 경우 경부외상과 함께 오

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부손상은 드물지만 

다발성 손상시 동반 될 수 있다. 대개는 상부

기도 손상을 동반하며 주요 증상으로는 성대마

비, 애성, 피부 좌상, 통증을 보이며,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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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cutaneous emphysema defines collection of air in subcutaneous spaces of body. It is 

usually originated from air in upper airway and lower respiratory tract such as larynx, 

trachea, bronchus and lungs. Air in subcutaneous spaces derives from leakage of air due to 

tearing or ruptures of airway structures, and also accompanies pneumothorax or 

pneumomediastinum and/or rib or sternal fractures or other major airway injuries. We 

experienced a case of subcutaneous emphysema caused by laryngeal injury without any 

associated airway injuries at neck from motorcycle accident, so we would report a case with 

the review of lit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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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연하장애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상부 

기도 손상은 심각한 사망률과 치사율을 가지기

도 한다. 그러나 다른 기도 손상 없이 목 부위 

피하 공기증 만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1,2).

저자들은 오토바이 사고로 목 부위 외상을 

입었으나, 후두 손상을 제외한 다른 기도 손상

이나 늑골, 흉골 골절 및 기흉 없이 피하 공기

증 만 발생한 환자 1례를 경험하 기에 문헌고

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7세 여자가 내원 2시간 전에 발생한 교통

사고로 인한 경부 부종을 주소로 응급의료센터

를 내원하 다. 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목과 다리에 충격이 있

었다고 하 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쉰 목소리

와 약간의 혈성 가래를 보 으나 그 외에 인후

통이나, 연하곤란, 호흡곤란, 흉통과 같은 증상

은 호소하지 않았다. 과거력에서 안과적 수술

을 한 적 외에는 특이한 병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 고 신체 검사에서 

혈압은 170/80 mmHg, 맥박수는 분당 88회, 호

흡수는 분당 20회, 체온은 36.5℃ 다. 진찰소

견에서 환자는 약간의 급성 병색을 보 으나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 우측 경부가 외견상 

약간 불룩하 다. 간접 후두경 검사에서 후두 

주위에 약간의 부종과 발적 소견이 관찰되었으

나 성대 운동은 정상이었다. 경부 청진에서 호

흡시에 마찰음이 들렸으며 약간의 압통을 호소

하 으나 호흡장애나 경부의 운동장애는 없었

다. 흉부 청진에서 정상 심음과 정상 호흡음이 

들렸고, 복부 진찰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

었다. 기타 좌측 허벅지와 무릎 및 우측 하지에 

약간의 압통이 있었으나 다른 외상 소견은 관

찰되지 않았으며, 신경학적 이상도 없었다.

검사실 검사 소견상 백혈구 수치는 13,900 /

μL, 혈색소 11.0 g/dL, 혈소판 255,000 /μL 

으며, 일반 화학 검사상 AST/ALT 27/22 IU/L, 

BUN/Cr 16.9/0.6 mg/dL, 혈청 전해질은 Na 

141 mEq/L, K 3.7 mEq/L, Cl 107 mEq/L 이

었으며, 동맥혈 가스검사는 PH 7.43, PCO2 

39.4 mmHg, PO₂82 mmHg, HCO3 26.6 mmHg, 

산소포화도 96.4% 다. 그 외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흉부 사진에서는 늑골 골절이나 기흉의 소

견은 보이지 않았고(Fig. 1), 경부사진에서 연

부조직 하부에 피하 공기증 소견이 관찰되었다

(Fig. 2). 그 외 단순사진에서 우측 슬개골 골

절이 있는 것 외에는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경부 전산화 단층사진에서 경부 연부조직의 피

하기종과 후두주위 구조물의 부종이 관찰되었

Fig. 1. Chest AP showed only subcutaneous 

emphysema in both neck area 

without rib fracture or pneumothor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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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3). 

이후 바로 응급의료센터에서 쇄골부위에 대

한 피하 절개를 실시하여 공기증이 제거되도록 

하 고, 우측 하지 부목 고정 및 산소와 스테

로이드, 항생제를 투여한 후 이비인후과로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7일만

에 퇴원하 다.

고    찰

흉부나 경부의 피하 공기증은 기도손상의 

조기 징후이다. 이는 주로 후두열상으로 인해 

일어나는데 기도나 식도 손상은 외상이나 내시

경 검사, 식도내 이물질 유입 등 여러 가지 원

인으로 인해 일어 날 수 있고 드물게는 기도삽

관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외

상으로 인해 늑골골절이나 기흉과 함께 흉부와 

복부에 피하 공기증이 동반되어 발생하게 된

다. 그 외에도 가속-감속 손상, 경부 압박이나 

Fig. 2. Neck soft tissue views (AP and lateral) showed 

diffuse subcutaneous emphysema in both neck area 

without visible cervical spine lesions.

Fig. 3. Neck CT views showed diffuse emphysema in 

neck soft tissue space and swelling of laryngeal 

structures due to laryngeal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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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름에서도 보일 수 있으며, 그 기전은 후두

연골의 척추체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생긴다

(1,3,4).

이러한 경부손상은 드물지만 다발성 손상 

환자에서 간혹 보이는데 관통상이나 둔상 모두

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비관통성 경부 둔상으

로 인한 기도나 식도의 손상은 드물다. 종격동 

기종은 기도손상, 식도 손상이나 폐 조직 손상, 

또는 횡격막 손상이나 복부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 유래 될 수 있는데, 심각한 흉복부 외상

으로 인한 기도, 식도, 폐, 또는 복부장기의 손

상 이후의 종격동 기종은 흔한 일이다. 이는 

피하 조직 공간과 근막으로의 피하 공기증의 

발생을 흔하게 가져온다. 또한 외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상당한 양의 공기가 조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광범위하게 확장하여 심부 경부조

직까지 침범하게 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따

라서 진단을 놓치거나 치료전 선택을 잘못 하

게 되면 사망이나 심각한 장기 치사율을 가져 

오기도 한다. 상악 안면부 외상 환자에서 두경

부의 피하 공기증이 있는 경우 항상 종격동 기

종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을 전문외상소생술 

지침에 기준해서 고려해야 한다(1,2,5-8).

피하 공기증의 평가는 손상 기전의 발견에 

열쇠가 된다. 광범위한 피하 공기증은 거의 항

상 후두-기관-기관지 축의 손상의 결과이다. 

인후-식도의 손상은 경부 피하 기종이 단독으

로 보일 경우 그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외상

성 피하 공기증이 두경부에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종격동 기종

은 상악안면부 골절 뿐 아니라 흉부나 복부 손

상에서도 올 수 있으며, 목 부위 기도의 파열

은 거의 항상 피하 공기증을 동반하고 기도 이

상을 가져온다. 이때 패혈증이나 종격동염, 늑

막염, 기흉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나 식도 

천공, 복부 장기의 손상 등을 제외시켜야 한다

(4,6,7).

기도손상의 증상은 그 기전과 관계가 많은

데 심부 기도 손상 시에는 애성, 염발음, 피부

좌상, 통증과 피하 공기증이 자주 보인다. 또

한, 기도폐쇄, 호흡곤란, 감염, 연하이상이나 객

혈 또한 보일 수 있으며 경추의 손상도 보일 

수 있다(9,11,12). 그러나 피하 공기증은 외상 

후 수 시간동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부 손

상의 좋은 척도가 될 수 없다. 그 외에 덜 흔

한 증상으로는 연하곤란, 호흡곤란 및 경부통

증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피하 공기증이 동반

된 경부 부종의 경우에는 호흡 마비가 올 수 

도 있으며, 기도의 과도한 소실, 치료의 지연, 

성대마비나 연관된 식도손상이 나쁜 예후의 척

도가 된다. 정상 후두에서의 성대마비는 되돌

이 후두 신경의 손상을 의미하기도 한다(7,9,13).

경부 피하 공기증이 있으면 상부 기도의 손

상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 진단방법에는 경부 

단순 촬 , 비인후경 검사, 직접 후두경, 식도

경, 바리움 조 제 연하 검사와 경부 CT 등이 

있다(1). 일반적으로 CT스캔이 가장 효율적이

고 가장 좋은 진단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간

접 후두경이 아주 좋은 진단도구가 될 수도 있

으며(2,9,14), 또한 경부 단순 방사선 사진도 경

추와 경부 공기 음 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종격동 기종에서는 Hamman`s 징후, 

즉 심장 박동 때 우두둑거리는 부서지는 듯한 

소리(crunching sound)가 특징적으로 들리고 

흉부 사진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진 심장음 을 

감싸는 듯한 검게 보이는 경계 음 이 나타나

기도 한다(6,7).

목 부위 기도 손상이 있는 환자는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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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와 피하 공기증의 확인을 통한 기관의 손

상을 확인해야 한다. 기도유지가 되어야 하고 

치료는 손상의 위치와 범위에 기초한다. 큰 손

상은 응급 기도유지가 필요하고 기관내삽관이 

일반적인 치료이나 호흡곤란이 심하면 기관절

개술, 경피적 삽관술(percutaneous intubation)

을 시행하여야 하며 손상 받은 열상 부위가 있

으면 즉시 봉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되돌이 후

두신경 손상과 성대마비가 가장 흔한 합병증이

며 또한 피하기종으로 인해 기흉이나 종격동 

기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각한 손상에서는 

기관절개술이 기도유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기도 열상은 드물지만 심각한 피하 공기증을 

일으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절개 후 봉합이 

치료방법이 될 수 있으나 작은 경우에는 그냥 

두고 치료할 수도 있다(1,4,6,7,9,10).

모든 환자는 주의 깊게, 원인인자를 살펴가

며 외과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

다. 심각한 손상이 제외되고 수술이 치료에 필

요가 없다면 항생제를 사용해 치료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조기 진단과 금식, 항생제

의 사용, 말초정맥 양요법, 성대의 휴식 등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치료의 장기적 목표는 기

도확보와 음성의 유지에 둔다. 심각한 경부 손

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조기에 기관내삽관을 고려해야 하

고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다(1,3,6,7,9). 

대부분이 단순 봉합으로 되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천공된 기도를 절제하고 하부연결

(end-to-end anastomosis)이 필요하기도 한다. 

또한 부종이 진행되어 기도폐쇄가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스테로이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

다. 조기에 진단이 되고 치료될 경우에는 예후

가 일반적으로 좋다(15,16).

이 증례는 교통사고로 목 부위 외상을 입어 

후두손상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하여 다른 기

도 손상은 없이 피하 공기증 만 발생한 보기 

드문 경우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인 치료로 스

테로이드 주사 및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증상

이 소실되고 병의 경과가 좋아져서 입원치료 1

주일만에 퇴원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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