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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evaluate the radiological and clinical results after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calcaneal F plate and
locking calcaneal plate using lateral extensile approach in the treatment of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included 34 cases of 33 patients followed up for at least 6 months postoperatively. F plate
was applied in 18 cases (Group 1), locking plate was used in 16 cases (Group 2) and compared radiological and clinical
results between two groups.

Results: Radiollogically, the mean Bohler angle was improved from 5.5�preoperatively to 20.1�postoperatively and 18.8�at
the last follow up in group 1 and 8.6�preoperatively, 21.4�postoperatively and 20.3�at last follow up in group 2. Bone
union was observed in all cases and 4 cases of screw loosening were noted in Group 1 with extended fracture to anterior
process. At the last follow up, both groups showed clinical results in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 ankle
hindfoot score, 76(77 in Sanders type II and 75 in type III) in group 1 and 72(73 in type II and 70 in type III) in group 2.

Conclusion: F plate and locking plate showed firm fixation and satisfactory clinical results in the treatment of intra-articular
calcaneal fracture. We suggest applying locking plate in cases with extended fracture to anterior process, considering
screw loosenings in those who were treated with F plate fi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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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양상을 보여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산화 단

층 촬 이 진단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골절 양상에 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여 거골 하 관

절의 정복 및 종골 정열의 회복을 위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종골의 내고정시 연부 조직 합병증을 줄이고, 축성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얇고 피로 강도가 우수한 금속판

이 선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금속판이 사

용되고 있다. F형 종골 금속판은 전방 돌기, 시상부 및

조면 골편을 금속판으로 모두 연결 가능하여, 추가적인

나사 고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고안되었으며, 축성 압박

에 해 강한 고정력을 보여, 임상적으로 우수한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4,5)

잠김 금속판은 고정된 각도로 나사를 삽입하여, 금속

판과 나사 간의 강한 결합력을 지니며, 기존 금속판처

럼 골 사이의 강한 결합 및 마찰을 요하지 않고 강한 안

정성을 보여, 골다공증을 동반한 골절 및 분쇄 골절에

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6,7) 최근에는 골절 고정 강

도를 높여, 빠른 재활을 돕기 위해 종골에도 잠김 금속

판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금속판과의 비교를 통해

임상적인 우수성을 보고한 연구들은 드물다.

본 연구는 비 잠김 종골 금속판인 F형 종골 금속판과

잠김 종골 금속판을 통한 내고정 후에, 방사선적, 임상

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7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본원 정형외과로

내원하여, 종골의 관절 내 골절에 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추시 관찰한 34예, 33명을

상으로 하 다. 종골 관절 내 골절의 분류는 Sanders

방법을 이용하 으며, 종골 외 하지 동반 골절이 있는

경우, 개방성 골절 있는 경우 및 분쇄가 심한 Sanders

4형은 제외하 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8예에서는 F형 종골 금속판(Calcaneal F Plate,

Solco, Korea)을 사용하 고, 그 이후에는 16예에서

잠김 종골 금속판(Locking Calcaneal Plate, Synthes,

Paoli, PA, USA)을 사용하여 내고정을 시행하 다

(Fig. 1).

2. 수술 방법 및 수술후 처치

수술은 수상 후 부종이 감소하여 주름 검사법

(wrinkle test) 상에서 양성 소견을 보일 경우 진행하

으며, 환자를 측와위로 눕혀 외측 광범위 도달법을

사용하 다. 피부 절개는 외과 끝 상방 높이, 외과와 아

킬레스건 중간에서 시작하여 수직으로 내려와, 족부의

외측과 족저부 매끈한 피부 경계면에서 종입방 관절의

전방부를 향하여 L자 형태로 시행하 다. 골막 하까지

피부 절개를 하여, 비골 지지 (peroneal retinaculum)

및 종비 인 를 가르고, 비복 신경 및 비골 인 를 보호

하며, 피판 전체층을 박리 후, 들어올려 종골의 종입방

관절 및 후방 관절, 후방 결절을 모두 노출시켰다.  피

판층을 2개의 K 강선을 이용한 비접촉법(No touch

technique)을 이용하여 고정하 으며, 외측 골절편을

Figure 1. Postoperative radiographs
show (A) calcaneal F plate, (B)
locking calcaneal plate fixation.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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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 후, 골절편을 내측부터 정복하여, 임시로 K 강선

으로 고정하 으며, F형 종골 금속판 혹은 잠김 종골

금속판을 사용하여 내고정 후, K 강선을 제거하 다.

골이식은 시행하지 않았다.

수술 후 4주간 석고 고정을 시행하 으며 이후에 2주

간 보조기를 착용 하에 관절 운동을 시작하 고, 전 체

중 부하는 방사선상 가골 형성이 확인되면 허용하 다.

3. 연구 방법

총 34예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방사선적인

평가와 임상적인 평가를 통해 두 그룹을 비교 분석하

으며, F형 종골 금속판을 이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한

그룹을 환자군 1, 잠김 종골 금속판 이용하여 내고정술

을 시행한 그룹을 환자군 2로 설정하 다. 관절 내 골

절의 분류는 Sanders 방법을 이용하 으며, 최종 추시

때까지 종골 단순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여, Bohler 각

을 술 전, 술 후 및 최종 추시 시에 측정하여 Bohler 각

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골 유합 기간, 합병증으로 불유

합, 부정유합 및 내고정물의 이완 여부를 관찰하여 방

사선적인 평가를 하 다.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 (AOFAS) 족관절 후족부 척도 및

수술 후 창상 괴사, 감염 및 열개 등의 합병증 발생 여

부를 관찰하여 수술 후 임상적인 결과를 평가 하 다.

두 그룹의 자료 비교시 Mann-whitney u test를 사용

하 다.

또한 40세 이상의 나이, 성별, 수술 전 Bohler 각,

Sanders 분류, 수술까지 걸린 시간, 보험의 종류, 지혈

시간을 결과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 가정하고, 각

인자들과 AOFAS 족관절 후족부 척도 간의 상관 관계

를 univariate regression 방법으로 검증하 다.

결 과

두 환자 군의 나이, 성별, 수상 기전, 수술까지 걸린

시간, 보험의 종류 및 지혈 시간을 비교하 으며, 각

인자에 해 두 그룹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군 1의 평균 연령은 44.4(18~58)

세 으며, 환자군 2는 47.4(24~59)세로, 환자군 1에서

남자 15예 여자 3예 으며, 환자군 2에서는 남자 15

예, 여자 1예 다. 전 예에서 낙상으로 인한 축성 압박

에 의하여 수상하 으며, 수술까지 걸린 시간은 환자군

1에서 평균 6.4(2~13)일, 환자군 2에서 5.3(2-13)일

이었다. 환자군 1에서는 산재보험 4예, 건강보험 및 의

료급여 14예 고, 환자군 2에서는 산재보험 2예, 건강

보험 및 의료급여 14예 으며, 지혈 시간은 양측성

으로 수술한 경우를 제외하면, 환자군 1에서 평균 104

분, 환자군 2에서 111분이었다(Table 1).

방사선적인 평가에서 환자군 1은 Sanders 분류상 II

형이 9예(IIA 1예, IIB 7예, IIC 1예), III형이 9예(

IIIAB 7예, IIIAC 2예) 으며 술 전 Bohler 각 평균

5.5도에서 술 후 20.1도로 회복되었고, 최종 추시에서

18.8도로 잘 유지되었으며, 환자군 2에서는 II형이 9예

(IIA 1예, IIB 7예, IIC 1예), III형이 7예(IIIAB 6예,

IIIAC 1예) 으며 술 전 평균 8.6도에서 술 후 21.4도

로 증가하 으며, 최종 추시상 20.3도로 역시 잘 유지

되었다. 술 전, 술 후 및 최종 추시 간 Bohler 각 변화에

서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p>0.05). 골유합은 전 예에서 얻었으며, 환자군 1에서

평균 3.3개월, 환자군 2에서 3개월로 유의한 차이가 관

찰되지 않았으며(p>0.05), 합병증으로 불유합 및 부정

유합은 전 예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나, 환자군 1에서 전

방 돌기에서의 나사 이완이 3예, 나사 파절이 1예 관찰

Table 1. Patient Demographics and Hospital Data

Group 1 Group 2

Number of patients 018 016
Gender (Male:Female) 15:3 15:1
Mean age (years) 44.4 (18-58) 47.2 (24-59)
Time to surgery (days) 6.4 (2-13) 5.3 (2-13)
Receiving financial compensation (Number) 004 002
Tourniquet time (mins) 10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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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전방 돌기에서의 나사 이완 및 파절은 골절선

이 전방 돌기로 연장되어 종입방 관절을 침범한 예에서

만 제한적으로 발생하 다(Fig. 2).

임상적으로 전 예에서 수술 후 창상 괴사, 감염 및 열

개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골절형 및 최종

추시에서의 AOFAS 족관절 후족부 척도상 환자군 1은

II형에서 77점, III형에서 75점으로 평균 76점, 환자군

2은 II형에서 73점, III형에서 70점, 평균 72점으로 양

측 모두 수술 후 양호한 경과를 보 으며, 두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결과에 미치는 인자 분석에서는 나이, 성별, 수술 전

Bohler 각, 수술까지 걸린 시간 및 지혈 시간은

AOFAS 족관절 후족부 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Sanders 분류에 의한 골절

형은 음의 상관과계를 보이기는 하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으나(p>0.05), 산재 보험에 가입된 환자군에서

AOFAS 족관절 후족부 척도상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 다(p<0.05).

고 찰

종골 골절은 전체 골절의 2%의 빈도를 보이며, 전위

된 관절 내 골절이 전체 종골 골절의 약 75%정도 보고

되고 있으며, 고 에너지 축성 압박에 의한 복잡한 골절

양상으로 인하여 치료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전산화 단층 촬 을 이용한 골절 양상의 정확한 분석

및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보존적 치료보다 거골 하 관

절의 정복 및 종골 정열의 회복을 위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3)

종골 관절 내 골절의 내고정술로 여러 방법이 알려져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고정력을 증가시켜 안정성을

유지 하고, 조기 재활을 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

측 해부학적 금속판을 사용하고 있으며,8,9) 축성 해면골

압축에 하여 골이식은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금속판 고정시 전후방 및 시상부 골편을 모두 연결하

여 고정하여야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초기에 제

작된 고측면상 금속판은 상 적으로 두꺼워 창상 합병

Figure 2. A 45 year old man fell down from the 2nd floor. (A) In the preoperative semi-coronal view of CT scan, Sanders
type IIIAB calcaneal fracture was found. (B) In the axial view of CT scan, fracture extension to anterior process was
observed. (C) We performed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calcaneal F plate and screw on the anterior process
was loosened after 10 months of the operatio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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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능성이 높고, 비골 하 감압에 취약하여 저측면상

금속판(low profile plate)이 사용되어 왔다. F형 종골

금속판은 저측면상 금속판으로써, 단일 금속판에 의해

주요 세 골편을 모두 연결하여, 축성 압박에 견디기 위

한 충분한 고정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 임상적으

로 우수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1,2)

근래에는 고령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골다공증을 동

반한 골절이 늘고 있으며, 심한 분쇄에 의한 불안정 골

절에 한 치료를 위해 잠김 종골 금속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잠김 종골 금속판은 타 부위 골절에서

골다공증성 골절 및 분쇄 골절을 상으로 우수한 임상

적 결과를 보인바 있다. 종골의 관절 내 골절에서 잠김

종골 금속판과 비 잠김 종골 금속판의 비교 연구는 주

로 생역학적 모델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Richter

등은 합성 Sawbones 모델을 통하여, 잠김 종골 금속판

이 비 잠김 종골 금속판에 비하여 반복된 축성 압박 부

하에 의한 시상부 골편의 전위가 적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11) Stoffel 등은 카데바 연구에서 반복된 축

성 압박 부하에 하여 잠김 종골 금속판이 고에너지

축성 압박에 더 잘 견디며, 금속판 변형이 적음을 발표

한바 있다.12) 그러나 일부 생역학적 카데바 연구들에서

는 골절편 전위에 있어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음을 발표한 바 있다.13-15) 카데바를 이용한 생역학적

연구는 표본이 고령층에 한정되어 있어, 골다공증성 골

절만을 상으로 하며, 골절 당시의 건과 인 에 의한

장력을 재현할 수 없어 임상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종골 골절은 90% 이상이 21세와 45세 사이의 젊

은 남성층에서 발생하고 있다.16)

비 잠김 종골 금속판은 종골의 외측과 금속판 간 압

박으로 인한 마찰로 고정력을 유지하며, 잠김 종골 금

속판은 잠김 나사와의 강한 결합으로 고정력을 가진다.

Illert 등의 생역학적 연구에서 반복되는 축성 압박 과

정의 상 판독을 통해, 비 잠김 종골 금속판이 금속판

과 종골 간의 마찰로 인해 초반에는 더 강한 고정력을

보이나, 이후 뒤틀림에 의하여 금속판 고정 실패가 발

생하며, 잠김 종골 금속판의 경우, 골다공증성 종골 내

에서 나사 구멍이 커지며 금속판 고정 실패가 발생한다

고 밝힌바 있다.15)

Bajammal 등에 의하면, 여성, 젊은 남자, 노동 강도

가 적은 환자, 수술 전 Bohler 각이 높은 경우, 탈구가

없는 경우에 수술 후 예후가 좋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또한 Buckley 등은 산재 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나쁜 임

상적 결과에 하여 보고한 바 있다.18,19) 본 연구는 본

원에 내원한 전 연령층(18세~59세)을 연구의 상으

로 하 으며, 잠김 종골 금속판을 사용한 그룹과 비 잠

김 종골 금속판인 F형 종골 금속판을 사용한 그룹의 비

교를 위해 종골 외 하지 동반 골절이 있는 경우, 개방성

골절 있는 경우 및 Sanders 4형은 제외하 으며, 두 그

룹 간에 나이, 성별, 수상 기전, 수술 전 Bohler 각, 수술

까지 걸린 시간, 보험의 종류 및 지혈 시간에서 비슷

한 양상을 보 다.  두 그룹 간에 수술 후 방사선적, 임

상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방 돌

기로 골절선이 연장된 경우, F형 종골 금속판을 사용한

그룹에서 해당 부위의 나사 이완 및 파절이 일부 관찰

되었다. 이는 전방 돌기에 한 개의 나사만을 고정하게

설계된 F형 종골 금속판의 형태와 관련 있을 것으로 사

료되며, 금속판과 나사 간의 강한 결합력을 가진 잠김

금속판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잠

김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최 한 종골의 외측에 착

시키고, 비잠김 방식의 나사를 혼용하여 종골 외측과

금속판 간의 압박 및 마찰을 만들어 고정력을 증진 시

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종골의 관절 내 골절에 있어 잠김 종골 금속판 및 비

잠김 금속판인 F형 종골 금속판은 모두 불유합 없이 재

건된 Bohler 각을 잘 유지시켜 줌을 알 수 있었으며 다

만, 전방 돌기로 골절선이 연장된 경우, 비 잠김 금속판

을 사용군에서 이 부위에 나사 이완 및 파절이 관찰되

었으며, 이러한 경우 잠금 나사 사용이 가능한 잠김 금

속판의 사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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