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경부심부감염 은목의경막(deep neck infection)
면 또는 경부강 내에 발생하는 농양 과 봉(abscess)
소염 을 포함하며 최근 항생제의 발달과(cellulitis)
함께그빈도가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높은치사

율 을 보이는 응급질환 중의 하나다(mortality) .1) 발

생 원인으로는 편도 인두 치아 부비동 갑상선, , , , ,
중이및유양돌기 측두골추체 설근부 구강저 경, , , ,
부림프절 식도의 염증 등을 들 수 있으며 과거에,
는편도주위의염증이가장흔한원인이되었으나

최근들어서는치성감염이가장흔한원인으로보

고되고있다.2) 그중인두및식도의외상(pharyngo-
에의하여이차적으로심부경부esophageal trauma)

의 감염이 발생한 예들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이는

위장관 내시경 검사가 발달하며 최근들어 드물지

않게발견되고있다.3) 인두및식도의손상시임상

적으로피하기종 통증 연하곤란 패혈증등의증상, , ,
을보일수있으며상부기도수준에서의손상시에

는 연하곤란 경부 동통 피하기종이 흔하다, , .4)

저자들은위장관내시경후경부동통과연하곤

란의증상을호소하고이후심부경부감염을보인

예를경험하여이에대한문헌적고찰과함께보고

하는 바이다.

.Ⅱ 증 례

세의여자환자가 일간의경부동통및연하37 3
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이학적 검사상.
우측인두벽의부종과함께후두개 설근부의종창,
을보이고있었으며우측후인두의열상소견이관

찰되고 있었으나 인두의 천공은 명확히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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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of deep neck infection following gastroente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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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neck infection is an infection in the potential spaces and fascial planes of the neck,
either with abscess formation or cellulitis. In the preantibiotics era most cases of deep neck
infection were secondary to an oropharyngeal infection. Moreover, today manupulation of
intubation tube and gastroenteroscopy may cause deep neck infection by iatrogenic trauma.
We experience 1 case of deep neck infection which originate from pharyngeal penetrating
injury following gastroente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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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환자는과거력상내원 일전개인병원에서상부2

위장관 내시경을 받았으며 당일 저녁부터 인후부

의동통과연하곤란이발현되었다 내원당일굴곡.
형 내시경 검사상 후두개의 부종과 발적 우측 인,
두벽의부종소견보여급성후두개염의심하에입

원지시 하였다 당일 시행한 경부 전산화 단층 촬.
영상우측편도주위에서후두개를따라부인두강,
악하강 후인두강에 염증성 침윤을 보였으나 농양,
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심경부(Fig 1A).
감염을동반한급성후두개염의심하여우선적으로

정맥항생제주사와단기작용성스테로이드로보

존적치료를계획하였다. Flumoxef 2g, Clindamycin
을 일간사용하였으나치료후에도후두개염1.8g 3

은호전되는양상보였으나경부의동통과연하곤

란이지속되고 경부의종창과홍반이심해져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을 다시 시행하였다 촬영상에서.
우측 부인강과 후두개 주위 양측 갑상 연골 부위,
혁대근 하방으로 광범위하게 농양이(strap muscle)
관찰되어 즉시 절개 및 배농 수술을 계획하였다

우측하악 하방과우측갑상연골중(Fig 1B). 3cm
앙 높이에서 정도 절개선을 넣어 농양부위로3cm
접근하였고 약 이상의다량의농이배농되었, 30cc

고 두개의절개선에배액관을삽입하였다 전신마, .
취 상태에서 를 걸고 우측 인두벽Davis mouth gag
에관통되지는않으나깊은상처를발견할수있었

다(Fig 2).
환자는 개의 배액관을 통해 하루 두차례 생리2

식염수세척을하였으며비위관 를통해식(L-tube)
이를 하였다 주간의 치료후 증상 호전되어 인두. 2

Fig 1. Initial & preoperative neck CT, axial images
A. Initial neck CT, axial image shows inflamatory infiltration in right parapharyngeal, retropharyngeal and
submandibular space
B. Preoperative neck CT, axial image shows abscess in right parapharyngeal, retropharyngeal and both pretracheal
space

Fig 2. Intraoral finding shows right pharyngeal la-
ceration



식도루 를확인하기위해(pharyngoesophageal fistula)
식도조영술 을시행하였으며검사상(esophagogram)
에서 인두식도루는 관찰되지 않아 경구식이를 시

작하였고수술 일후별다른문제없이퇴원하였다18 .

Ⅲ 고 찰.

경부 심부 감염은 항생제의 발달과 함께 그 빈

도가감소하고있으나여전히치사률이높으며급

성기도폐쇄 패혈증 내경정맥색전증 경동맥손, , ,
상 종격동염 심외막염등의치명적합병증을동반, ,
할 수 있다.5) 임상적 증상으로는 동통 연하곤란, ,
방사통 고열을 보이며, 6) 당뇨 고혈압의 전신질환,
과연관성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7) 발생원인

으로는 편도 인두 치아 부비동 갑상선 중이 및, , , , ,
유양돌기 측두골추체 설근부 구강저 경부림프절, , , , ,
식도의염증등이있으며항생제의발달과함께편

도염에의한발생은감소하고있으나치성감염에

의한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8)

이외에도의인성원인에의해서경부심부감염

이발생할수있으며내시경검사나경구강기도삽

관술 경비강기도삽관술후인두 하인두및식도, ,
의관통손상이그원인이될수있다.9) 발생부위로

는 라 불리우는 인두식도간 연Killian‘s dehiscence -
결부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Killian's

는 갑상인두근 하부와dehiscence (thyropharyngeus)
윤상인두근 상부가만나는곳으로(cricopharyngeus)
점막층 와 장막층 으로 이루어져 있(mucosa) (serosa)
어내시경등의기구조작으로인한외상에대해취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인두 식도의손상은진단과정에서상부기도및,
식도손상에대해임상적으로의심하는것이필요

하며 진단이 늦어질수록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정확히진단되지않은손상의경우에는그

치사율이 에달한다는보고가있다92% .11) 진단방

법으로는우선적으로흉부와경부단순방사선검

사를통해서피하기종 및(subcutaneous emphysema)
기종격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pneumomediastinum)
며 가스트로그라핀 을 이용한 연하검(gastrografin)
사를 통해 손상부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12)

연하검사시가스트로그라핀을사용할경우수용성

으로 혈관외 유출 이 일어날 경우 반(extravasation)
응이 적으며 에서 의 검사적 신뢰도75% 100% (re-

를보여다른조영제에비해유용한것으로liability)
보고되고있다.13) 전산화단층촬영의경우미세한

공기를확인할수있으며농양이있는경우수술전

손상의부위와정도를정확히파악하기위해시행

할 수 있다.
치료로는 년대 중반까지는 적극적인 수술이90

권장되어 손상부위의 봉합과 주변 염증조직의 제

거와 배액이 우선시 되었다 하지만 년대 중반. 90
이후 금식과 비위관 식이 광범위 항생제 고단위, ,
영양수액법 을포함한보존적치(hyperalimentation)
료에의한좋은치료성적이보고되고있다.8) Ni-

등은 미만의 인두에 국한된 손상의 경ezgoda 2cm
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권장하며 이상의 손상2cm
또는천공이나식도를침범한경우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14) 이후 등은 보존적Gabor
치료에대한기준을좀더넓혀식도의손상이있

는 경우에도 크기가 미만이며 지속적인 종격2cm
동 흉막내누기 가없는경우는보존적, (air leakage)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15)

본환자에서우측인두후벽의손상을관찰할수

있었으며이는위장관내시경시술에의해발생한

것으로추정되었다 명확한인두천공의증거는보.
이지않았으며항생제및보존적치료에반응없이

경부심부농양을형성하여수술적배농을시행하

였고이후약 주간의적극적인보존적치료를시2
행하였다 이상의 치료에 반응하여 증상 호전되었.
으며비위관발관전시행한식도조영술에서인두-
식도루보이지않아경구식이시작하였고 퇴원후

현재 후유증 없이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저자들은위장관내시경후인두손상을동반한

경부심부감염을경험하여이에대한증상과치료

에 대해 문헌 고찰과 함께 발표하는 바이다.

Ⅳ 결 론.

인두및식도의손상은진단과정에서의사들이

가능성에대해염두에두어야하며조기진단이필

요하다 손상 부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뒤 적극.
적인보존적치료를시행하여야하며치료에반응



하지않을경우적절한수술적치료를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Beck HJ, Salassa JR, McCaffrey TV, Hermans PE:
Life-threatenig soft-tissue infection of the neck.
Laryngoscope 1984;94:354-62.

2. Levitt GW: Cervical fascia and deep neck infec-
tions. Laryngoscope 1970;80:409-35.

3. O'Neil JE, Giffin JP, Cottrell JE. Pharyngeal and
esophageal perforation following endotracheal in-
tubation. Anesthesiology 1984;60:487-8.

4. Mengoli LR, Klassen KP. Conservative manage-
ment of esophageal perforation. Arch Surg 1965;
91:238-40.

5. Lazor JB, Cunningham MJ, Eavey RD, Weber AL:
Comparison of computed tomography and surgical
findings in deep neck infections.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94;111:746-50.

6. Ballenger JJ. Otorhinolaryngology head and neck
surgery. 15th ed. Philadelphia: Lea & Febiger;
1995.p.228-44.

7. Sethi DS, Stanley RE. Deep neck abscess: Chang-
ing trends. J Laryngol Otol 1994;108(2): 138-43.

8. Kim CS, Ha JH, Kim DJ, Choi IK, Park JH, Jeong

YJ. Clinical study of deep neck infection: Clinical
analysis of a hundred cases. Koewan J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97;40(9):1325-32.

9. Elleson DA, Rowley SD. Esophageal perfora-
tion:its early diagnosis and treatment. Laryngoscope
1982;92:678-80.

10. Hagan WE. Pharyngoesophageal perforations sf-
ter blunt trauma to the neck.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83;91:620-6.

11. Goudy SL, Miller FB, Bumpous JM. Neck
crepit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of
suspected upper aerodigestive tract injury. Lary-
ngoscope. 2002;112:791-5.

12. Kirshner JA. Cervical mediastinal emphysema.
Arch Otolaryngol Head Neck Surg. 1980;106:
368-75.

13. Mandal AK, Bui HD, Oparah SS. Surgical and
nonsurgical treatment of penetrating injuries to
the cervical esophagus. Laryngoscope 1983;93:
801-4.

14. Neizgoda JA, McMenamin P, Graeber GM.
Pharyngoesophageal perforation after blunt neck
trauma. Ann Thorac Surg. 1990;50:614-7.

15. Gabor S, Renner H, Pinter H, et al. Indications for
surgery in tracheobronchial ruptures. Euro J Card-
iothorac Surg. 2001;20:299-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