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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맥관 개존증은 선천성 심질환의 약 8%를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1, 2)

. 동맥관의 자연 폐쇄는 미숙아를 제외하고는 매

우 드물고 크기가 큰 동맥관의 경우 좌·우 단락으로 인한 혈량

과부하로 불가역적인 폐혈관 질환 및 울혈성 심부전, 부정맥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작은 동맥관 개존증도 감염성 심

내막염의 위험도가 정상인에 비해 높으므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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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된 경우 크기나 중증도에 상관 없이 폐쇄가 필요하다
2, 6)

. 카

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은 침습적인 개흉술에 비해

시술의 안전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치료 효과 또

한 뒤지지 않아
7)
동맥관 개존증의 표준적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8,

9)
. 1967년에 Porstmann 등이 처음으로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도
10)
한 이래 꾸준한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져

시술 방법 및 기구들에 많은 발전이 있어왔으며, 근래에는 큰 크

기의 동맥관에도 Amplatzer Duct Occluder (ADO; AGA Me-

dical Corp., Golden Valley, USA)와 Amplatzer Muscular VSD

(AGA Medical Corp., Golden Valley, USA) 등을 이용한 경피

적 동맥관 폐쇄술이 점차 보편화되어 수술적 치료는 몇몇 특별한

경우에 국한되게 되었다
11-16)

.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맥관의 크기나 임상적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

한 기구를 선택하여 시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임상

경험 및 치료 결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기관에서도 1991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에서 최근의 기구들의 전략적 이용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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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new strategy for transcatheter closure of patent ductus

arteriosus with recent-generation devices

Sang Yee Kim, M.D., Soo Hyun Lee, M.D., Nam Kyun Kim, M.D., Jae Young Choi, M.D. and Jun Hee Sul, M.D.

Di vi si on of Pedi at ri c Cardi ol ogy, Department of Pedi at ri cs, Severance Cardi ovascul ar Cent er Cardi ovascul ar Research I ns

Yonsei Uni versi t y Col l ege of Medi ci ne, Seoul , Korea

Purpose : The ai mof t hi s study was t o assess the ef f i cacy and saf ety of recent-generat i on pat ent ductus art eri o

cl osure devi ces appl i ed by a newsel ect i on st rat egy accordi ng t o the charact eri st i cs of each PDA.

Methods : FromFebruary 2003 t o January 2006, 138 pat i ent s underwent t ranscat het er cl osure of PDA (study group

cordi ng t o the si ze and morphol ogy of each duct us, a COOKDet achabl e Coi l or "f l ex" PFMNi t -Occl ud was used f or

ductus (group 1, n=43) ; "medi um" PFMNi t-Occl ud (group 2, n=49) f or a moderat e duct us; and an Ampl at zer Duct Occ

(group 3, n=46) f or a l arge duct us. The 83 pat i ent s who underwent t ranscat het er cl osure of PDA f romFebruary 2

January 2003 were def i ned as t he compari son group. The Qp/Qs rat i o, pul monary/aort a pressure rat i o, and MDof t he d

were compared. Immedi at e and f ol l ow-up resul t s i ncl udi ng resi dual shunt s and compl i cat i ons were al so eval uat ed a

pared among groups.

Results : I n al l 138 pat i ent s, compl et e occl usi ons were conf i rmed wi thout maj or compl i cat i ons, whi l e procedure f ai

2. 2%) , devi ce embol i zat i on (n=1, 1. 1%) , and persi st ent resi dual shunt (n=4, 4. 5%) were document ed i n the compari so

Tot al compl i cat i on rat es were l ower i n the study group t han i n t he compari son group (st udy group, 1. 4%; compari so

9. 0%; P<0. 05) .

Conclusion : A novel st rat egy adopt i ng t he meri t s of vari ous recent-generat i on devi ces f or t ranscat het er cl os

provi des excel l ent cl i ni cal resul t s wi th mi ni mal ri sk. (Korean J Pedi at r 2009; 52: 48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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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trategy for transcatheter closure of PDA with recent-generation devices

년부터 6가지의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하여 왔는데 기존 기구의 개선 및 새로운 기구 출현으로 그

사용 양상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03년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승

인 이후 사용이 증가된 ADO를 포함하여 새로운 기구들을 이용

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의 시술 결과는 과거보다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저자들은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에 최근의 새로운 기구들을 적용하여 전략적으로

시술한 치료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기구 선택과 시술 성공률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군과 대조군

ADO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3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3년

동안 연세대학교 심장혈관센터 소아심장과에서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심초음파검사로 다른 심장 질환을 동반하지 않은 동맥관

개존증을 진단받고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환아 138명

을 대상군으로 하 다. 그리고 ADO가 적용되기 이전 시기인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3년간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89명의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 다.

2. 기 구

기구 선택의 기준은 동맥관의 크기 및 폐혈류와 체혈류의 비

(Qp/Qs ratio)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 다. 작은 동맥관(Qp/Qs<

1.5 혹은 동맥관 최소 직경<2.0 mm, 제1군, n=43)에는 COOK

Detachable Coil (CDC; COOK Medical Inc., Bloomington, IN,

USA, Fig. 1A) 혹은 “flex” PFM Nit-Occlud (f-PNO; PFM

AG, Cologne, Germany)를 사용하 고 중등도 크기의 동맥관

(Qp/Qs 1.5-2.0 혹은 동맥관 최소 직경 2.0-3.9 mm, 제2군, n=

49)에는 “medium” PFM Nit-Occlud (m-PNO, Fig. 1B)를 사용

하 으며 중간 크기부터 큰 크기의 동맥관(Qp/Qs>2.0이며 동맥

관 최소 직경=4.0 mm, 제3군, n=46)에는 ADO (Fig. 1C)를 사용

하 다. 기구를 선택함에 있어 동맥관의 크기 및 Qp/Qs 비와 함

께 동맥관의 형태 또한 고려하여야 하므로 위에 기술한 적용 기준

을 그대로 따르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5명의 작은 동

맥관 개존증 환자에서는 대동맥쪽 팽대부(aortic ampulla) 가 충분

히 커서 m-PNO를 사용하 고, 4명의 중등도 크기 동맥관 개존증

환자에서는 동맥관의 가장 좁은 부분이 잘 팽창되는 성질을 보여

(highly-compliant) 코일 색전이 우려되어 ADO를 사용하 다.

3. 시술 방법

소아는 케타민(ketamine) 정맥 마취, 성인은 리도카인(lido-

caine) 국소 마취 하에 환자의 대퇴정맥과 대퇴동맥에 4 또는 5

French 유도관(sheath)을 넣어 일반적인 심도자 검사를 시행하

고 혈역학적 평가를 시행하 다. 그리고 4 또는 5 French의

Pigtail 카테터로 대동맥 촬 을 하여 동맥관의 최소 직경과 형태

를 확인하 고 위에 서술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기구를 선택하

다. 구체적인 시술 방법은 이전 문헌에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은 방

법
17, 18)

으로 시행하 다.

4. 추적 관찰

시술 직후 혈관 조 술을 하여 기구의 위치와 동맥관의 폐쇄 정

도를 확인하 고 당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 이학적 검사 및 흉부

방사선 촬 을 하여 합병증 및 기구 위치를 확인하 다. 시술 후

1일에는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동맥관의 폐쇄 여부를 다시 확

인하 다. 시술 후 1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이후에 외

래에서 이학적 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동맥관의 폐쇄

여부와 잔류 단락, 합병증을 평가하 다. 잔류 단락은 색 도플러

(color Doppler) 심초음파 검사에서 폐동맥과 하행대동맥의 난류

를 관찰하여 확인하 다.

5. 통계적 분석

환자들의 나이 및 체중을 각 군 별로 비교하 고 시술 전 심도

자술 시행시 측정한 폐혈류와 체혈류의 비(Qp/Qs ratio), 폐동맥

압과 대동맥압의 비(Pp/Ps ratio), 그리고 동맥관의 최소 직경

Fig. 1. Photographs of devices. (A) COOK Detachable Coil. (B) PFM Nit- Occlud. (C) Amplatzer Duct Occl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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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diameter, MD)을 각 군 별로 평균값, 표준편차와 중

앙값을 구했으며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의 Student s t-test와 ANOVA test를 이용

하여 통계적 비교 분석을 시행하 다. 추적 관찰 기간에 따른 기구

별 잔류 단락률은 백분율로 표시하 고 chi-square test를 이용하

여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 다.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 다.

결 과

1. 대상 환자군의 특성

대상 기간 동안 총 138명(100%)의 환자가 동맥관 개존증으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았다. 시술에 실패한 예는 없었으

며 모든 환자에서 추적 심초음파 검사 상 완전한 동맥관 폐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재시술을 시행하게 된 예는 없었다. 환자의 나이

및 체중은 대상군 및 대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고 대상군 내 각 군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Qp/Qs 비는 제1군에서 1.180.13, 제2군에서 1.74±0.28, 제3군에

서 2.34±0.81 고 제1, 2군 각각과 제3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05). Pp/Ps 비는 제1군에서 0.25±0.06, 제

2군에서 0.26±0.07, 제3군에서 0.37±0.18 고 제 1, 2군 각각과

제3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동맥관

최소 직경은 제1군에서 1.91±0.75 mm, 제2군에서는 3.02±1.37

mm, 제3군에서는 4.88±1.75 mm 고 모든 군 사이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대상군 전체와 대조군 사이에

는 Qp/Qs 비, Pp/Ps 비, 동맥관 최소 직경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잔류 단락

제1군은 시술 후 1일에 16%, 1개월에 9%, 6개월에 5%, 12개월

에 0%, 12개월 이후에 0%의 잔류 단락률을 보 고 제2군은 시술

후 1일에 31%, 1개월에 18%, 6개월에 4%, 12개월에 2%, 12개월

이후에 0%의 잔류 단락률을 보 으며 제3군은 시술 후 1일에

26%, 1개월에 7%, 6개월에 2%, 12개월에 0%, 12개월 이후에 0%

의 잔류 단락률을 보 다. 모든 시기에서 대상군이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완전 폐쇄율을 보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

는 아니었다. 그러나 P-value 0.1 하에 시술 후 12개월 이후의 완

전 폐쇄율이 대상군에서 100%, 대조군에서 96%로 나타나 새로운

기구 선택 기준을 적용한 군에서 완전 폐쇄율이 향상되었음을 시

사하 다(Table 2, Fig. 2).

3. 합병증 및 시술 과정의 문제점

대상군에서 시술에 실패한 환자는 없었으나 대조군에서는 2명

(2.2%)에서 기구 삽입에 성공하지 못하 다. 시술 후 12개월 이후

까지 잔류 단락이 남은 환자도 대상군에서는 없었으나 대조군에서

는 4명(4%)이 있었다. 기구 색전도 대상군에서는 없었으나 대조

군에서는 1명(1.1%)에서 코일 색전이 있었다. 위의 세 가지 주요

합병증을 모두 합하면 대상군에서는 0명(0%)이었으나 대조군에

서는 총 7명(7.9%)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상군에서

주요 합병증이 낮았다(P=0.001). 그 외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인 용혈 현상, 좌폐동맥이나 대동맥쪽의 협

착 및 축착, 심내막염, 동맥관 재개통(recanalization) 등은
2, 19)

대

상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미한 합병증으로 서

혜부 혈종으로 인한 일시적 발등 동맥 맥박 감소가 대상군에서 2

명(1.4%) 있었고 대조군에서도 2명(2.2%) 있었다. 전체 합병증의

빈도는 대상군 138명 중에서는 2명(1.4%)이었으며 대조군 89명

중에서는 8명(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대상군에서 낮았다

(P<0.05, Table 3).

고 찰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은 1980년대 중반 이후 Rashkind double

umbrella device, Gianturco coil, Sideris Buttoned device 등의

기구를 사용하며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

되었으나 기구마다 여러 단점들이 남아 있었다. 최근에는 지속적

Table 1. Clinical and Hemodynamic Data According to the Groups

Study Group Comparison Group (n=89)

Group 1 (n=43) Group 2 (n=49) Group 3 (n=46) Total (n=138) P-value
*

P-value†

Age (mo)

BWt (kg)

Qp/Qs

Pp/Ps

MD (mm)

97±171 (37)

22±18 (14)

1.18±0.13

0.25±0.06

1.9±0.8

110±175 (26)

21±19 (12)

1.74±0.28

0.26±0.07

3.0±1.4

266±288 (89)

32±25 (28)

2.34±0.81

0.37±0.18

4.9±1.8

194±254 (33)

27±22 (13)

2.02±0.71

0.32±0.15

4.0±1.8

NS

NS

<0.05

<0.05

<0.001

101±159 (37)

23±18 (14)

1.4±0.3

0.26±0.07

2.9±1.3

NS

NS

NS

NS

NS

Data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median)
*
P-value of comparison among subgroups of study group

†P-value of comparison between study group (group 1＋2＋3) and comparison group
Abbreviations : BWt, body weight; Qp/Qs, ratio of pulmonary flow and systemic flow; Pp/Ps, ratio of pulmonary arterial pressure
and systemic peak systolic pressure; MD, minimum diameter of the duct; N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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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상 경험을 토대로 과거보다 개선된 기구들을 사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고 있다.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는 대

개 동맥관의 크기에 따라 선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2-3 mm 이

하의 작은 동맥관에는 코일이 이용되고 5 mm 이상의 큰 동맥관

에는 ADO가 이용되는 추세이다
20)
.

1990년대부터 사용되었던 Gianturco coil의 경우 높은 동맥관

폐쇄율을 보이나 코일의 위치 조정, 제거가 쉽지 않아 폐동맥 혹은

대동맥으로의 색전 위험이 있고 크기가 다양하지 않아 큰 동맥관

에는 여러 개의 코일을 시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21-23)

. 이후

개발된 CDC는 코일을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반복적인 위치 변경

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적절한 위치에 코일을 삽입할 수 있고 또

한 코일이 잘못 삽입되었더라도 제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17, 24, 25)

가격 효과 면에서도 유리한 기구이나 코일의 각 loop 사이

의 압착력(spring-back force)이 약하여 쉽게 늘어나는(accor-

dion effect) 단점이 있다. CDC는 작은 크기의 동맥관 폐쇄에 적

합하고 스테인레스강 소재에 다크론 섬유가 부착되어 있어 코일에

의한 기계적 폐쇄와 동시에 코일 내부에 혈전이 생겨 잔류단락이

폐쇄된다(Fig. 1A). Duct-Occlud (DO; PFM AG, Cologne,

Germany)는 PNO의 원형(protoform)이 되는 기구로서 스테인레

스강 소재로 만들어진 모래시계 모양 또는 이중 원추형 모양의 코

일이다. DO는 독특한 snap-on detachable mechanism 및 con-

trolled release system으로 코일을 완전히 장착하기 전 여러 차

례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제거 또한 간편해 시술

이 쉽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25)
. PNO는 DO를 원형으로 하여

재질, 형태, 구성 및 기구 분리 장치를 개선한 기구로서 니켈과 티

타늄으로 만들어진 형상 기억 합금인 니티놀(nitinol)로 만들어져

DO에 비해 높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원래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

도록 고안되었다. 아울러 코일 내에 다양한 직경의 많은 loop를 가

져 잔류 단락의 가능성을 최소화하 고 대동맥쪽의 loop는 보다

강하며(reinforced) 폐동맥쪽 코일의 windings는 대동맥쪽으로

역전된(reinforced aortic loop) 이중 원추 모양을 이루어 CDC보

다 강한 압착력을 가지므로 색전의 위험이 적으며 보다 큰 크기의

동맥관을 막을 수 있다
25, 26)

(Fig. 1B). ADO는 가장 최근에 개발

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기구로 주로 중등도 이상의 큰 크기의 동맥

관 폐쇄에 더 장점이 있으며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여러 연구들에

서 확인되고 있다
15, 16, 27)

. 역시 니티놀 소재로 만들어져 강도가 높

고 원래 형상을 잘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기구 폐쇄 시술시 자동적

으로 기구가 펼쳐지는 특성(self-expandable)이 있다. 기구 내부

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채워져 있어 혈전 폐쇄가 잘 일어나 단락

폐쇄율이 높다
2, 28)

. 아울러 조 제 투시 시간(fluoroscopy

running time)이 다른 기구 이용시보다 짧아져 방사선 노출 시간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6)

(Fig.

1C).

본 연구에서 대상군 138명 중 Qp/Qs 비가 1.5 미만이거나 동맥

관 최소 직경이 2.0 mm 미만이었던 43명(group 1)에서는 CDC 나

Table 3. Complications or Unexpected Final Outcomes

Parameter
Study
Group
(n=138)

Comparison
Group
(n=89)

P-
value

Major

Failure of device implant

Device embolization

Residual shunt >12 mo

Subtotal

Minor

Temporary weak arterial pulse

Total

0 ( 0%)

0 ( 0%)

0 ( 0%)

0 ( 0%)

2 (1.4%)

2 (1.4%)

2 (2.2%)

1 (1.1%)

4 (4.5%)

7 (7.9%)

2 (2.2%)

8 (9.0%)

NS

NS

<0.05

0.001

NS

<0.05

Table 2. Comparison of Residual Shunt Rates by Group and Follow-up Period

Study Group Study Group Comparison Group

Group 1 (n=43) Group 2 (n=49) Group 3 (n=46) Total (n=138) (n=89)

1 day

1 mo

6 mo

12 mo

>12 mo

7 (16%)

4 ( 9%)

2 ( 5%)

0 ( 0%)

0 ( 0%)

15 (31%)

9 (18%)

4 ( 8%)

1 ( 2%)

0 ( 0%)

12 (26%)

3 ( 7%)

1 ( 2%)

0 ( 0%)

0 ( 0%)

34 (25%)

17 (12%)

7 ( 5%)

1 ( 1%)

0 ( 0%)
*

62 (70%)

30 (34%)

12 (13%)

5 ( 6%)

4 ( 4%)
*

*P-value of comparison between study group (group 1＋2＋3) and comparison group was 0.1

Fig. 2. Proportions of residual shunt according to group and
follow-up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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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O가 사용되었고, Qp/Qs 비가 1.5에서 2.0 사이이고 동맥관

최소 직경이 2.0-3.9 mm인 49명(group 2)에서는 m-PNO가 사용

되었으며, Qp/Qs 비가 2.0을 넘고 동맥관 최소 직경이 4.0 mm

이상인 46명(group 3)에서는 ADO가 사용되었다. 대조군 89명에

서는 DO와 PNO가 사용되었다. 대상군과 대조군 사이에 연령, 체

중 및 Qp/Qs 비, Pp/Ps 비, 동맥관 최소 직경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구 선택의 기준으로 Qp/Qs 비가 잘 적용되었으

며 특히 제 3군에서 제 1, 2군보다 Qp/Qs 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큰 것을 알 수 있어 ADO를 선택하는 데에 Qp/Qs 비가 좋은

지표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Qp/Qs 비와 함께 Pp/Ps 비

도 ADO를 선택한 군에서 다른 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맥관 최소 직경도 각 군 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기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동맥관의 크기 또한 잘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잔류 단락이 시술 후 12개월 이후에도 남아 있는 환자는 대상군

에서 0명(0%)이었고 새로운 기구 선택 기준을 적용한 대상군에서

완전 폐쇄율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하 다(Table 1, 2, Fig. 2). 제3

군에서는 제1, 2군에 비하여 더 빠르게 완전 폐쇄가 이루어지는

양상이었으며 시술 후 12개월 이후에는 1, 2, 3군 모두에서 잔류

단락률이 0%로 나타나 대상군의 모든 환자에서 동맥관의 완전 폐

쇄를 보 다(Table 2, Fig. 2).

과거 DO 기구들을 사용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의 결과
17)
를

살펴 보면 시술 후 5명(3.3%)에서 코일 색전이 발생하 고 4명

(2.7%)에서 시술이 실패하 으나 본 연구에서 새로운 기구 선택

기준을 적용해 CDC, PNO, ADO를 사용해 시술을 시행한 결과

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시술이 성공적이었고 기구의 색전도 없었

다. 시술 후 12개월 이후에는 동맥관 잔류 단락이 남아 있는 환자

도 없었으며 용혈 현상, 좌폐동맥 혹은 대동맥쪽의 협착 및 축착,

심내막염 등도 없었다. 주요 합병증의 빈도가 대상군 138명 중 0

명(0%), 대조군 89명 중 7명(7.9%)으로 대상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경미한 합병증인 서혜부 혈종으로 인

한 일시적 발등 동맥 맥박 감소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대상군 138

명 중 2명(1.4%), 대조군 89명 중 8명(9.0%)으로 전체 합병증의

빈도 또한 대상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P<

0.05) 과거의 결과보다 향상된 안전성을 보여주었다(Table 3).

코일에 의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은 동맥관 최소 직경이 중등

도 이하인 경우 높은 시술 성공율을 보이며 Nit-Occlud 또한 작

은 크기부터 중등도 크기의 동맥관 폐쇄에 향상된 성공률을 보이

는 안전한 방법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
25, 29, 30)

. 본 연구에서

ADO의 사용이 승인된 이후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대

상군의 동맥관 완전 폐쇄율은 어떤 기구를 사용했는지와 관계 없

이 100%로 확인되었고 이전과 비교하여 더욱 향상된 시술 성공률

및 안전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큰 크기의 동맥관에서 ADO

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시술이 더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경우와 같이 작은 크기의 동맥관에 적용하

기 위해 고안된 기구를 큰 동맥관의 폐쇄에 무리하게 적용할 때에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경피적 폐쇄가 어려웠던 큰 크기의 동맥관

개존에 ADO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전 기구들의 단점들이 개

선된 최근 기구들을 각각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시술함으로써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의 결과가 향상되었고 더욱 안

전하고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요 약

목 적: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은 동맥관 개존증의 표준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저자들은 동맥관의 최소 직경(MD)과 체혈류와

폐혈류의 비(Qp/Qs ratio)를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각각의 기구

들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 시행한 후 추적 관찰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새로운 기구 선택 기준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알아보았다.

방 법: 2003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본원에서 동맥관 개존

증을 진단받고 동맥관의 크기 및 Qp/Qs 비에 따라 CDC, PNO,

ADO를 선택하여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138명의 환자

를 대상으로 하 다. 그리고 2000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본원

에서 DO, PNO로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을 시행받은 89명의 환자

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하 다. 시술 전 환자의 임상적, 혈역학적 지

표들을 확인하 고 시술 후 1일, 1개월, 6개월, 12개월, 그리고 12

개월 이후 잔류 단락 유무 및 합병증을 평가, 비교하 다.

결과:대상군 138명 모두에서 시술에 성공하 고 기구 색전도

없었으며 시술 후 12개월 이후 잔류 단락이 남아있지 않았다. 주요

합병증의 빈도는 대상군 138명 중 0명(0%), 대조군 89명 중 7명

(7.9%)이었고(P<0.05) 전체 합병증의 빈도도 대상군 138명 중 2

명(1.4%), 대조군 89명 중 8명(9.0%)으로(P=0.001) 대상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 있게 합병증의 빈도가 낮았다.

결 론:과거에 경피적 폐쇄가 어려웠던 큰 크기의 동맥관 개존

에 ADO를 사용하게 되고 이전 기구들의 단점들이 개선된 최근

기구들을 각각의 특성에 적합하게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시술함으

로써 경피적 동맥관 폐쇄술의 결과가 향상되었고 더욱 안전하고

완전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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