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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케톤뇨증의 임상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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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Findings of Phenylketonuria Patients in Korea

Ik Soon Shin, M.D., Dong Hwan Lee, M.D.

Department of Pediatrics,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view clinical manifestations of hyperphenylalaninemia 

patients in Korean.

Methods: 178 cases of hyperphenyalaninemia were diagnosed at department of pediatrics, Soon-

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983 to August. We reviewed DNA analysis, MR im-

aging, EEG, radiography of the left hand and wrist, bone densitometry (BMD), IQ test of hyper-

phenyalaninemia patients.

Results: Out of 178 cases, 161 cases were diagnosed classic phenylketonuria and 17 cases were 

diagnosed BH4 deficiency. 122 cases performed DNA analysis. R243Q (10.3%), Y204C (9.9%), and 

IVS4-1G>A (8.1%) mutations were predominant. 22 cases underwent MR imaging. Varying degrees 

of symmetrical high signal intensity were noted on T2-weighted sequences in the periventricular 

deep white matter of 15 cases. 23 cases were performed EEG. 12 cases (52.3%) showed ab-

normal pattern. EEG abnormalities showed in 11 cases. On lumbar BMD four of 11 cases (36%) 

showed reduced bone density of more than 1 S.D. in four of 11 cases, bone age was less than 

chronological age by at least one year. 18 cases were performed IQ test. Mean IQ scores was 

84±21.6. Among older than 15 years (9 cases), Mean IQ scores was 72±21.2. PTPS deficiency 

was 14 cases, DHPR deficiency was 2 cases, and GTPCH deficiency was 1 case.

Conclusion: We confirmed there were varieties of DNA mutations. And MR imaging and EEG were 

nonspecific in PKU patients. Older children showed lower IQ score. Low phenylalanine diet prevents 

brain damage in PKU patient. Not only first few years of life but also lifetime, Keeping low pheny-

lalanine die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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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PKU)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질환으로 간에서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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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시키는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phenylalanine hy-

droxylase, PAH)의 완전 혹은 부분적인 결핍으로 인

한 질환이다
1)

. 1958년 R. Guthrie에 의해 혈액검사를 

통한 신생아 대사이상검사 방법이 소개된 이후로 신생

아를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 선별검사가 시작되었고
2)

, 

한국에서는 1997년 전국의 신생아에서 페닐케톤뇨증

을 포함한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했다
3)

.

페닐케톤뇨증은 사람 12번 염색체 장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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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H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PAH는 조효소인 테트라하이드로비옵테린(tetrahyd-

robiopterin, BH4)을 이용해 페닐알라닌을 대사한다. 

현재까지 약560여 개의 PAH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phenylalanine hydroxylase locus knowledgebase 

(PAHdb)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4, 5)

. 페닐

케톤뇨증의 표현형은 전형적 페닐케톤뇨증 뿐만 아니

라 BH4 결손증 등으로도 나타난다. BH4 결손증의 경

우 저페닐알라닌 식이로만 치료하는 전형적 페닐케톤

뇨증과는 달리 BH4 조효소의 보충만으로도 고페닐알

라닌 혈증을 치료할 수 있다.

치료받지 않은 고페닐알라닌혈증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다양한 운동장애와 뇌기능 장애로 인한 정신지체

를 보이고, 뇌 자기공명 상에서 T2강조 상에서는 

뇌실 주변부 백질의 고 신호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저자들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단받은 178명의 고페닐알라닌혈증 환자들을 대상으

로 임상적 고찰을 시행하 다.

대상 및 방법

 

1983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만 27년 6개월 

동안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고페닐

알라닌혈증을 보인 환아 178명을 대상으로 치과검사, 

골연령 평가, 뇌 자기공명 상 분석, 뇌파 분석, 유전자 

검사, 지능 검사를 시행하 고 이에 대해 비교 분석하

다. 환자의 정도는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 후 혈중 페

닐알라닌 농도를 측정하 고 유전자 검사, 생화학적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전형적 페닐케톤뇨증, BH4 결손

증 등으로 분류하 다.

뇌 자기공명 상은 22명이 시행하 다. 1.5 Tesla 

unit (Hidachi Stratis, Japan)을 이용하여 스핀 에코 

방법으로 횡단면 T1 강조 상(TR/TE 594/24 msec), 

양자 밀도 강조 상(TR/TE 2,500-3,000/30 msec)

를 얻었으며, 횡단면과 관상면의 T2강조 상 (TR/TE 

2,500-3,000/100 msec)을 얻었다. 뇌 자기공명 상

은 신호 강도의 위치, 이상 유무, 동반된 뇌 위축을 알

아보았다. T2 강조 뇌 자기공명 상의 고 신호강도를 

정상, 경증(뇌실 주위 백질의 고 신호강도), 중증도(뇌

실 주변과 심부 백질의 고 신호강도), 중증(전두엽까지 

고 신호강도가 나타나는 경우)으로 구분하 다.

뇌파 분석은 23명을 상대로 시행하 다. 뇌파는 국

제 10-20방식에 의하여 약 30분 동안 17개 전극을 

두피에 부착하여 기록하 다. 수면 유도는 가능한 경우 

수면 박탈로 자연 수면을 유도하 으나 실패한 경우 클

로랄 하이드레이트(포크랄 시럽 50 mg/kg)를 이용하

다. 뇌파의 판독은 소아 신경 전문의에 의해 분석되

었다.

골연령 및 골밀도 평가는 식이요법으로 치료중인 14

명의 환자에서 검사를 시행하 다. 3예는 좌측 수부 단

순 촬 , 8예는 좌측 수부 단순 촬 과 척추 골밀도 검

사를 시행하 고, 3예에서 척추 골밀도 검사만 시행하

다. 골연령 평가는 Greulich & Pyle 골연령과 한국

인 소아 골연령을 참고하 다. 척추 골밀도는 Hologic 

QDR을 이용하여 요추 1-4번의 bone mineral content 

(BMC in gram)를 측정한 단위면적(cross sectional 

area of bone)으로 나누어 골밀도를 측정하 다. 이를 

출생 후 3개월 이전에 치료를 시작한 조기 치료군과, 3

개월 이후에 치료를 시작한 지연 치료군으로 분류하

고,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가 10 mg/dL로 조절되는 경

우를 양호(good dietary control)군, 그렇지 않은 경우

를 다양한 반응(variable dietary control)군으로 구분

하 다. 골다공증의 유무, 골연령의 지연 정도, 식이치

료의 시기, 치료의 적절성의 관계를 Fisher’s exact 

test로 비교하 다. 

지능검사는 18명을 대상으로 하 다. 5세 이상 15

세 이하 소아의 경우 한국형 아동용 지능검사(Kore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Wechsler intelli-

gence scale for children, KEDI-WISC)와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를 통해 평가하 고, 유전자 분석결

과와 비교하 다.

유전자 분석은 122명에서 시행하 다. DNA 게놈을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Promega, 

Madison, WI)를 이용해 말초혈액 백혈구에서 채취했

고 90 kb PAH 유전자의 13개의 exon과 intro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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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s in 22 
Phenylketonuria Patients

MRI Findings No. (%)

Normal

Abnormal

  Mild
*

  Moderate
†

  Severe
‡

 6 (27)

16 (73)

12 (75)

 3 (19)

 1 ( 6)

*
High signal intensity on parietal periventricular 

white matter in T2 weighted image
†
High signal intensity on parietal periventricular 

deep white matter in T2 weighted image
‡
High signal intensity on parietal and frontal pe-

riventricular white matter in T2 weighted image

Table 1. Subtypes of 178 Hyperphenylalaninemia 
Patients

HPA patients
(N=178)

Classic PKU

  BH4 non responsive PKU

  BH4 responsive PKU

  Benign HPA

BH4 deficiency

  PTPS deficiency

  DHPR deficiency

  GTPCH deficiency

161

134

 22

  5

 17

 14

  2

  1

Abbreviations: PKU, phenylketonuria; HPA, hy-
perphenylalaninemia; BH4, Tetrahydrobiopterin; 
PTPS, 6-pyruvoyltetrahydropterin synthase, 
DHPR, dihydropteridine reductase; GTPCH, Gu-
anosine triphosphate cyclohydrolase

Table 3. Electroencephalographic Findings in 23 
Phenylketonuria Patients

EEG Findings No (%)

Normal

Abnormal

  High voltage slowing

  Slow background activity

  Focal spike & sharp wave

  Multifocal spike

  Hypsarrythmia

12 (52.2)

11 (47.8)

5

2

2

1

1

quence는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

tion, PCR)을 사용해 증폭시켜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

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고페닐알라닌혈증을 진단받은 환아는 

총 178명이 다(Table 1). 이 중 전형적 페닐케톤뇨

증 환아가 161명이었고, BH4 결손증 환아가 17명이

다. 전형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중 BH4 반응형 페닐

케톤뇨증 환아가 134명, BH4 비반응형 페닐케톤뇨증 

환아가 22명, 양성 고페닐알라닌혈증 환아가 5명이

다. BH4 결손증 환아 중 6-pyruvoyltetrahydropterin 

synthase (PTPS) 결손증 환아는 14명, dihydropte-

ridine reductase (DHPR) 결손증 환아는 2명, Gua-

nosine triphosphate cyclohydrolase (GTPCH) 결

손증 환아는 1명이 다.

1. 뇌 자기공명영상

자기공명 상 결과 22명의 환자 중 정상 환아가 6

명, 비정상 환아가 16명이었다(Table 2). 비정상 환

아 중 T2 강조 상에서 뇌실 주위 백질의 고 신호강

도를 보이는 경증 환아가 12명, 뇌실 주위와 심부 백

질까지 고 신호강도를 보이는 중증도 환아가 3명, 고 

신호강도가 뇌실 주위뿐만 아니라 전두엽까지 침범하

여 나타나는 중증 환아는 1명이었다. 

2. 뇌파 검사

뇌파 검사를 시행한 23명 중 정상이 12명으로 52.2 

%를 차지했고,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도 11명으로 

47.8%로 나타났다(Table 3).

3. 골연령 및 골밀도

골 간단의 팽창이나 침상모양의 골 변화가 나타난 

예는 없었다. 척추 골밀도 검사를 시행한 11명의 환아 

중 4명에서 골밀도가 감소된 골다공증을 보 다. 또한 

단순 수부 촬 을 시행한 11명의 환아 중 4명에서 역

연령보다 1년 이상 지연된 골 연령이 나타났다. 페닐케

톤뇨증의 식이치료 시기와 골다공증 발생유무, 골 연령

의 지연과의 관계는 각각 p=0.193, p=0.545로 유의



- 신익순ㆍ이동환: 페닐케톤뇨증의 임상적 고찰 -

- 17 -

Table 4. Correlation of Treatment Adequacy, Bone 
Age, and Bone Density in 11 Phenylketo-
nuria Patients

Treatment
Bone Age

Osteoporosis
Normal Delayed

1a

1b

2a

2b

4

3

1

1

2

0

0

4

0

1: Early treatment group
2: Latetreatment group
a: Goodcontrol group
b: Variablecontrol group

Table 5. Intelligence Quotient Score According to 
Ages and Genotypes in 18 Cases of Classic 
Phenylketonuria

Age (year) IQ Genotype

26

22

24

10

25

19

16

19

6

19

9

19

11

6

8

5

7

9

 29

 45

 66

 66

 78

 80

 82

 83

 85

 91

 92

 97

 99

101

103

104

107

108

IVS4-1A>G/?

Y204C/Y325X

? / ?

W187X/Y356X

R243Q/A345T

IVS4-1A>G/?

? / ?

? / ?

R241C/R243Q

IVS4-1G>A/R243Q

IVS4-1G>A/A259T

? / ?

IVS4-1G>A/A259T

Y204C/Y204C

R241C/A259T

R158Q/R243Q

R241C/A259T

IVS4-1G>A/R261X

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치료의 적절성과 골다공증, 골 

연령의 지연과의 관계도 각각 p=0.236, p=0.109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4. 지능 검사

18명의 평균적인 IQ 점수는 84±21.6점 이 고, 평

균나이는 14.4세로 나타났다. 이 중 15세 이상의 환아

들의 경우는 9명으로 이들의 평균 IQ 점수는 72±21.2 

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

상의 환아의 경우 5명에서 정신지체를 진단받았으며, 1

명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았다(Table 5).

5.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122명의 대립 유전자 244개 

중 91.4%인 223개의 대립 유전자에서 총 60가지의 

돌연변이가 발견되었다. 발견된 유전자 돌연변이 중 

243번째 arginine이 glutamine으로 바뀐 R243Q 돌

연변이가 10.3%로 가장 많았고, 204번째 tyrosine이 

cysteine으로 바뀐 Y204C 돌연변이가 9.9%로 두번

째로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유전자 intron 부위의 in-

tervening sequence 내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IVS4- 

1G>A 변이가 8.1%에서 나타났다(Table 6).

고     찰

페닐케톤뇨증은 1934년 Asbjorn Folling에 의해 처

음으로 발견되었으며
6)

, 수년 후 이 질환이 상염색체 열

성 유전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페닐케톤뇨증은 정

상적으로 분해되어야 할 페닐알라닌이 페닐알라닌 수

산화효소의 결핍 등으로 인해서 타이로신으로 분해되

지 못하고 축적되는 질환이다. BH4는 페닐알라닌 수

산화효소가 대사를 하도록 도와주는 조효소로서 도파

민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도 필수적

인 요소이며, BH4 결핍 시 전형적 페닐케톤뇨증과 다

르게 PTPS 결손증, DHPR 결손증, GTPCH 결손증의 

형태로 나타난다
7, 8)

.

페닐케톤뇨증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며 인종간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9)

. 북미, 

유럽, 중국에서 1:10,000의 발생빈도를 보 고
10)

, 핀

란드에서는 발생빈도가 1:100,000
11)

, 일본에서는 1: 

70,000
12)

의 발생빈도를 보 다.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1:50,800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임상 증상으로 출생시에는 정상이나 점차적으로 발

달 장애를 보이고, 지능저하가 나타나게 된다
13)

. 또한 

밝은 갈색의 머리카락, 푸른 눈동자, 상대적으로 창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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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pectrum of 223 PAH Mutation Alleles Detected in 122 Hyperphenylalaninemia Patients

Genotype
Alleles

Genotype
Alleles

Genotype
Alleles

N % N % N %

R243Q

Y204C

IVS4-1G>A

Y356X

R241C

A259T

T278L

R413P

V388M

259C>T

Y325X

R176X

IVS4-1A>G

P281L

S70[del]

R53H

IVS10-3C>T

S391I

R243G

IVS10-14C>G

23

22

18

15

15

13

 9

 8

 7

 7

 6

 5

 5

 5

 4

 4

 3

 2

 2

 2

10.3 

 9.9 

 8.1 

 6.7 

 6.7 

 5.8 

 4.0 

 3.6 

 3.1 

 3.1 

 2.7 

 2.2 

 2.2 

 2.2 

 1.8 

 1.8 

 1.3 

 0.9 

 0.9 

 0.9 

C442-1G>A

C441-1G>A

R111X

I65T

A345T

IVS10-3C>G

L95del

A447P

C1172G>T

R408Q

L255S

N207D

G103S

A202T

T266R

R158Q

D84Y

L48S

I306I

W187X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0.9 

0.9 

0.9 

0.9 

0.9 

0.9 

0.9 

0.9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G332Q

R261X

G239S

P69S

R261Q

A111X

H107R

G247R

G344D

Q419R

V423A

272A>G

347A>G

155A>G

N52S

317C>T

P87S

T106M

C85R

P172L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한 피부색, 자극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피부를 보일 

수 있다. 이는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의 결핍 등으로 

인한 타이로신의 생성저하와 멜라닌 형성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14, 15)

.

이른 시기부터 골 연령의 지연과 척추 골밀도의 감

소를 관찰할 수 있다
16-18)

. Feinberg와 Fisch에 따르

면 페닐케톤뇨증 환아에서 골 간단의 팽창 및 침상모

양의 골변화를 관찰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생후 3세까

지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 다
19)

. 본 연구에서는 

골 간단의 팽창, 침상모양의 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Woodring 등에 의하면 14%의 환아에서 골

다공증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 으나
20)

, 본 연구에서

는 36%에서 골다공증과 1년 이상의 골 연령 지연이 

관찰되었다.

피부에서는 미만성 습진, 거짓피부경화증(pseudo-

scleroderma)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거짓피부경화증은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과 그 대사산물들에 대

해 환아의 피부와 근육조직에서 일시적으로 과민반응

을 일으켜 나타나게 된다
14)

. 또한 소변으로는 특징적인 

쥐오줌 냄새로 표현되는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이는 페

닐알라닌이 대사되지 않고 소변으로 phenylacetic acid

의 형태로 분비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21)

.

신경학적으로 치료의 유무와 관계없이 20-50%의 

환아에서 경련이 관찰되고
22)

, 신경학적 검사에서 긴장 

항진되어 있으며 심부 반사의 증가와 손의 진전도 흔

하게 관찰된다
23)

. 아동기 후반까지 치료받지 못한 경우 

점차적으로 기능 항진, 무정위 정신병, 행동이상 등이 

나타난다
24)

. Gross 등의 연구에서는 뇌파검사에서 환

아의 50%정도에서는 이상 뇌파소견을 보 고, 가장 흔

한 뇌파 이상으로 국소적 돌발성 극파(focal paro-

xysmal discharge)가 관찰되었다
25)

. 뇌파의 이상은 

치료받지 않거나 치료를 늦게 시작한 환아에서 정상 혹

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한 환아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26)

. 하지만 Pietz 등의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 추적 

관찰했을 때 이상 뇌파를 보이는 경우가 치료 시작 시

기와 연관이 없었고 치료의 순응도 또한 관련이 없다

고 하 다
27)

. 다른 연구에서도 뇌파의 이상과 임상적 

양상, 지능지수와의 유의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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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7.8%에서 비정상적인 뇌파 소견을 보

고, 그 중 비정상 고전위 서파를 보인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페닐케톤뇨증 환아에서 뇌 자기공명 상은 특징적

으로 나타난다. 주로 T2강조 상에서 두정엽, 후두엽, 

뇌실주위 백질에 대칭적으로 비특이적인 고신호 강도

가 관찰된다. 또한 이는 악성 페닐케톤뇨증이거나, 치

료받지 않은 환자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난다
28)

. 페닐알

라닌 혈증이 이런 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명확

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병리학적으로 수초화(myelina-

tion)의 장애, 별모양의 신경아교증(astrocytic gliosis)

이 관찰되고, 따라서 고농도의 페닐알라닌이 뇌신경의 

수초화 기전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dopamine, nore-

pinephrine, serotonin같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이 저

하되어 뇌단백의 생성이 억제되며 신경독성을 가지는 

amine계열의 물질들이 축적돼 결과적으로 저수초화

(hypomyelination)를 유발하고 뇌신경 세포의 성장이 

저하된다
23)

.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의 

유전자변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560

개 이상의 여려가지 돌연변이들 PAHdb (http://www. 

pahdb.mcgill.ca)에 등록되었다
5)

. 또한 최근 들어 유

전자 검사가 활발해지면서 페닐케톤뇨증 환아에서 유

전자형과 표현형의 연관성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DNA 분석방법이 도입되

고 있다
29)

. 각종 연구에서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의 유

전자 변이 연구 시, 돌연변이 검출률이 68-99%정도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30, 31)

, 본 연구에서도 91%의 

검출률을 보 다.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는 각각의 인종마다 고유한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가 있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우세한 founder 대립유전자가 나

타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32)

. Zschocke은 각 인

종들마다 페닐알라닌 수산화효소 유전자 돌연변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종들간의 유전적 과거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보고를 하 다. 유럽에서 

R408W, IVS10-11G>A, IVS12+1G>A같은 특정 우

세한 대립 유전자 돌연변이가 존재하고 이들은 유럽인

구의 확장, 이주 방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있다고 보고

하 다
32)

. 반면 Song 등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에서는 유럽 지역과 다르게 R243Q, 

EX6-96A>G, IVS4-1G>A 등의 돌연변이가 더 우

세하게 나타났는데 이들 돌연변이는 유럽지역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33)

. 본 연구에서도 R243Q 돌연

변이가 전체 돌연변이의 10.3%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

으며 R402W, IVS10-11G>A 등의 돌연변이는 관찰

되지 않았다.

페닐케톤뇨증 진단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R. Guthrie 혈액검사 방법은 채혈한 혈장의 페닐알

라닌이 Bacillus subtilis에 의해 β2 thienylalanine이 

포함된 배지에서 억제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혈

장 phenylalanine 농도가 4mg/dL 이상일 때를 양성으

로 간주한다
2)

. 스크리닝 검사는 생후 24시간 이후에 

실시하고 적어도 5일 이내에는 실시해야한다. 조기 퇴

원으로 스크리닝검사를 받지 못한 환아도 적어도 7- 

21일 사이에는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34)

. 전형

적 페닐케톤뇨증의 경우 혈장 페닐알라닌 농도가 20 

mg/dL 이상이고, 과다한 페닐알라닌으로 인해 소변으

로 phenylpyruvate, phenylacetate 등의 분비가 증가

한다. 스크리닝 검사 등을 통해 페닐케톤뇨증이 진단될 

경우 조효소인 BH4 결핍으로 인한 질환을 감별하기위

해 추가적인 biopterin 검사를 시행해야하며, BH4 과

부하검사, 소변의 pterin 분석이 이에 속한다
35)

.

치료의 목표는 뇌와 체내의 페닐알라닌의 농도를 감

소시켜 뇌손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형

적 페닐케톤뇨증 환자에서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가 6 

mg/dL 이상일때 페닐알라닌 제한식이가 추천된다
35)

. 

페닐케톤뇨증의 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생후 1주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정

상에 가까운 IQ를 가질 수 있다
36)

. Friedrich 등의 연

구에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늦게 치료를 시작한 환아의 

경우 페닐알라닌 제한식이 치료를 시작할 때의 나이와 

IQ 점수가 예후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37)

. 또

한 Griffiths 등은 생후 2세경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은 환아가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가 낮은 환아보다 

10점정도 낮은 IQ 점수를 보 으며, 나이가 들면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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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페닐알라닌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 다
38)

. 

Waisbren 등의 연구에서도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와 

이후의 IQ 점수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평

균적으로 혈중 페닐알라닌 농도가 100 umol/L 증가

할 때마다 IQ 점수는 1.3-4.1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 페닐알라닌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

수 아미노산으로 성장과 건강 유지에 필요한 최소량을 

섭취해야하며 환아가 점차 성장하면서 필요량도 변화

하게 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페닐알라닌 섭취량을 

조절해야하고 아기에는 4-8 mg/dL, 유아기에는 4- 

10 mg/dL, 학동기에는 4-12 mg/dL에서 혈중 페닐

알라닌 농도가 조절되도록 제한식이를 유지해야한다
23)

. 제한식이를 중단해도 되는 안전한 연령 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Schuett 등은 5-8세까지는 엄격한 

제한식이(혈중 페닐알라닌 농도 : 10 mg/dL 이하)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완화된 제한식이(혈중 페

닐알라닌 농도 : 10-15 mg/dL)를 평생동안 계속해

야한다고 보고하 고
39)

, Smith 등도 좀 더 완화된 제

한식 했을 때 IQ 점수가 더 떨어지는 점을 보고하 다
40)

. 본 연구에서도 나이가 있는 환아들의 IQ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15세 이상의 청

소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평균보다 10점정도 

낮게 나타났고, 정신지체와 아스퍼거 증후군의 장애도 

동반하 다. 이는 페닐케톤뇨증의 경우 지속적인 제한

식이를 통한 일정 수준 이하의 페닐알라닌 농도를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조기에 치료한 환아라 하더라노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제한된 식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청소년기로 진행하면서 정신적인 스

트레스와 정서적인 불안감 또한 높아진다. 따라서 부모

뿐만 아니라 환아에게도 페닐케톤뇨증이 만성질환임을 

인식시키고 식이요법 외에도 부모와 환아모두에게 교

육훈련, 정신적인 공감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 연구에는 페닐케톤뇨증 환아의 유전자형, 뇌파, 

뇌 자기공명 상, 골 연령, 지능 검사 등 다양한 임상양

상을 분석하 고, 이는 추후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들수

록 페닐알라닌 제한 식이가 잘 유지되지 않아 IQ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따라서 지속적인 저페닐알

라닌 식이의 중요성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 또한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목적: 본 연구는 본원으로 전원되어 전형적 PKU로 

확진된 환아들의 임상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다.

방법: 1983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 순천

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여 고페닐알

라닌혈증으로 진단된 환아 178명 중 전형적 PKU로 

진단된 환아 161명을 대상으로 MRI 상소견, 골연령, 

치의학적 상태, 뇌파검사, 지능평가, 유전자 분석에 대

한 조사를 하 다. 

결과: BH4비반응형 전형적 PKU는 134명, BH4반

응형 전형적 PKU는 22명, 양성고페닐알라닌혈증은 5

명으로 전형적 PKU는 161명이었다. PTPS 결손증 14

명, DHPR 결손증 2명, GTPCH 결손증 1명으로 BH4

결손증은 17명이었다. 111명의 전형적 PKU환아에서 

시행한 유전자 분석에서 R243Q (10.3%), Y204C 

(9.9%), IVS4-1G>A (8.1%) 변이가 흔히 나타났으

며 이외에도 총 29가지의 유전자형이 밝혀졌다. MRI 

검사는 총 22명이 시행했으며 정상 5명(25%), T2 강

조 상에서 두정엽의 특히 뇌실 주변부 백질의 고 신

호강도를 보인 경우가 15명(75%)로 나타났다. 11명

에서 척추 골밀도 검사를 시행했으며 4례(36%)에서 1 

표준 편차이상 골밀도가 감소한 골다공증의 소견을 보

고, 4례(36%)에서 1년 이상 골연령이 지연되었다. 

47.8%에서 비정상 뇌파소견을 보 다. 18명이 지능평

가를 시행했으며 평균 지능지수(IQ)는 84±21.6점이

고, 이중 15세 이상의 경우 9명으로 평균 지능지수

는 72±21.2점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원으로 전원되어 전형적 PKU로 진단된 환

아 중 15세 이상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와 아

스퍼거 증후군, 정신지체 뿐만 아니라 공격적 성향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아기에 비해 

사춘기 때 저페닐알라닌 식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지속적인 저페닐알라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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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요법의 유지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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