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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골반과 비구 골절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

을지 학교 의과 학 정형외과학교실, 1흉부외과학교실

이상기, 이재원, 황정주1

- Abstract -

Incidence of Venous Thromboembolism in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in the Korean Population

Sang Ki Lee, M.D., Jae Won Lee, M.D., Jung Joo Hwang, M.D.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1Department of Thoracic Surgery,
Eulj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aejeon, Korea

Purpose: There are no detailed reports on the incidence of venous thromboembolism (VTE) in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in the Asian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cidence of VTE in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in the Korean population.

Methods: The cases of 67 Korean patients with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treated at our hospital from
January 2009 to February 2012 were analyzed retrospectively. Until May 2010, VTE screening was performed by
contrast-enhanced computed tomography (CT) or ultrasonography (US) when the D-dimer value did not
decline predictably, still exceeded 20 μg/ml at 5 days after trauma and surgery, or increased to greater than 20 μ
g/ml after a period of decline. After May 2010, contrast-enhanced CT and US were performed routinely irrespec-
tive of the D-dimer value. Physical prophylaxis was performed on all patients. The effects of the presence of a
pelvic and/or acetabular fracture, and the effects of fracture type, accompanying injuries, and screening strate-
gies on the incidences of VTE were investigated.

Results: Overall, 26 patients(38.8%) were diagnosed with VTE and PTE in 14(20.9%). All were asymptomatic.
Significantly higher incidences of VTE and PTE were observed in trauma patients with pelvic and acetabular frac-
tures than in trauma patients without pelvic and acetabula fractures treated during the same period. No signifi-
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incidences of VTE and PTE between patients with pelvic fractures, and
patients with acetabular fractures or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accompanying injuries. Compared with
the previous screening strategy, the detection rates for VTE and PTE were higher for the newer screening strate-
gy; however, the difference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 In the Korean population, we should be vigilant for a high incidence of VTE, especially PTE, in
patients with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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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심부 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과 폐 혈전색전

증(pulmonary thromboembolism)을 포함하여 정맥 혈전

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은 골반(pelvic)과 비구

(acetabular) 골절에서 중요한 합병증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1-8) 정맥 혈전색전증은 호흡곤란, 흉통, 객혈, 실신,

발열 등의 전신 증상과 하지 부종, 압통 등의 국소 증상을 발

생시킨다. 하지만 동양인에서 골반과 비구 골절 환자들에 있

어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에 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동양인에서의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1.7%~3.8%로 서양인의 발병률 12%~35%에 비해서 낮다고

알려져 왔다.(9-16)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특히 고관절 골

절이나 인공 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서양인과 동양

인의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이 비슷하다고 보고하고 있

다.(7-21) 따라서 골반 및 비구 골절 환자들에 있어서도 비

슷한 발병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동양인에서 골반과 비

구 골절 환자들의 정맥 혈전색전증 발병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것은 그 동안 동양인에 한 연구가 부족하 으며

또한 정맥 혈전색전증에 한 예방적 조치들이 서양과 달랐

던 점이 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에서 최근까지 항응고 약

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쓰이는 것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내의 정형외과 역에서, 정맥혈전색전증 예방을 위

해 저분자량 헤파린(low molecular weight heparin)을 사

용한 보고도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만 보고되고 있으며 이 연

구 또한 슬관절 전치환술이나 고관절 전치환술 등의 인공관

절 치환술에 국한되고 있고 골반이나 비구골절 환자들에서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골반과 비구 골절 환자에서 물리

적인 조치로 예방적 처치를 한 군의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

률에 해 조사하고 골절 형태와 동반 손상에 따른 향을

평가하며 정맥 혈전색전증의 선별 전략에 해 논의하는데

있다.

II. 상 및 방법

2009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본원에서 골반과 비구

골절로 치료받은 67명의 환자를 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

하 다. 본원 임상 윤리 위원회가 이러한 종류의 후향적 연

구를 승인하여 진행 하 다. D-dimer 값은 혈액 검사를 통

해 라텍스 근적외선 면역비탁법(Mitsubishi Chemical

Medicine Corporation, Tokyo, Japan)에 의해 측정되었

다. 정상치는 1 μg/ml 미만이다. D-dimer 값은 수상 시점

부터 수상 후 2주 이후, 그리고 수술 후까지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하여 측정하 다.

본원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선별 검사(screening test)

방법은 2010년 5월에 변경되었다. 이전 까지는 골절 수상과

수술 후 5일째까지도 D-dimer 값이 예상 로 감소하지 않

고 20 μg/ml을 초과 하거나, 골절 수상과 수술 이후 D-

dimer 값이 감소 했다가 다시 20 μg/ml 이상을 초과한 경우

조 증강 컴퓨터 단층 촬 (contrast-enhanced com-

puted tomography)이나 초음파(ultrasonography)를 시

행하 다. 조 증강 컴퓨터 단층 촬 은 임상적인 폐색전증

증상이 있는 경우 시행하 으며 폐색전증 증상이 없는 경우

에는 초음파를 시행한 후 정맥 혈전색전증이 발견되면 조

증강 컴퓨터 단층 촬 을 추가로 시행하 다. 2010년 5월 이

후부터는, 조 증강 컴퓨터 단층 촬 과 초음파 검사를 D-

dimer 값에 관계없이 수술 1~3일 전과 수술 후 1주일 째 초

음파 검사와 조 증강 컴퓨터 단층 촬 을 정규적으로 시행

하 다. D-dimer의 동적 상태(dynamic status)에 한 관

찰은 새로운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하 다.

정맥 혈전색전증의 예방을 위해 손상된 하지에 해서 외

고정기(external fixators), 골 견인(skeletal traction), 석

고붕 (casts)를 하거나 이러한 기계적 예방 장치에 해 금

기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서 입원 시

압박 스타킹과 간헐적 공기 압박을 시행하 다. 손상 받은

하지에 압박 스타킹과 간헐적 공기 압박을 시행할 수 없을

Table 1. Demographics and general medical information of patients

Variables Study group Control group p-value

Patients (n) 67 87
Injury mechanism (n)

Motor vehicle accident 27 36 0.551
Industrial accident 10 20 0.613
Sport injury 18 18 0.601
Injury from falling down 12 13 0.612

Gender (M/F) 46/21 55/32 0.832
Age (years) 040.3 (10) 043.1 (11) 0.713
Height (cm) 172.3 (11) 170.7 (9)0 0.791
Weight (kg) 00.68 (13) 00.69 (11) >0.9900

Values are mean (±SD).



때는, 건 측 하지에 시행하 다. 의식상태가 명료한 모든 환

자에서 족 관절과 족 지의 능동적 관절 운동을 독려하 다.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에서 정맥 혈전

색전증의 발병률을 비교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본원에서 치료 받은 골반과 비구 골절이 없는 하지

골절 환자 87명을 조군으로 평가하 다. 이 중 골반 및 비

구 골절 환자와의 골절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결과에 향을

줄 수 있는 고관절 골절 환자는 제외하 다(Table 1). 동일한

예방과 선별 방법이 조군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양 군에

하여 수술 후 2~3일째부터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

고 약 1주간의 침상 안정 후 환자의 순응 정도에 따라 비 체

중부하 휠체어 보행을 시작하 다.

골반 골절과 비구 골절과 같이 골절 형태에 따른 정맥 혈

전색전증의 발병률에 해서도 조사하 다. 동반 손상에 따

른 향도 역시 조사하 다. 동반 손상으로는 두부, 흉부, 복

부 손상과 척추, 하지 골절을 포함하 다. 정맥 혈전색전증

의 발병률은 이전의 방법과 새로운 선별 방법에 의해 환자군

사이에서 비교 하 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2×2 chi-

square, Yates 2×2 chi-square, 그리고 Fisher exact

probability tests를 사용하 다.

III. 결 과

총 67명의 환자 중 남자가 39명, 여자가 28명(평균 연령,

48.4세; 범위, 18~83세)이 으며 골반 골절이 45명, 비구

골절이 19명, 그리고 골반과 비구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경

우가 3명으로 나타났다. 48명의 골반 골절 환자군을 AO 분

류(22)에 따라 나뉘었는데 A2가 9명, B1이 5명, B2가 22명,

B3가 3명, C1이 4명, C2가 3명, 그리고 C3가 2명이었다. 골

반 골절에 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 25명에

서 시행되었고, 외고정기 장착술이 12명, 경피적 나사 고정

술 및 외고정기 장착술이 5명, 그리고 6명에서는 보존적 치

료를 시행하 다. 비구 골절에 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

속 내고정술이 18명에서 시행되었고 보존적 치료가 4명에서

시행되었다. 수상 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

행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5(0-11)일이었다. 36명의 환자에

서는 동반 손상이 있었고, 31명의 환자에서는 없었다. 39명

의 환자들은 2010년 5월 이전의 선별 검사법이 적용되었고,

나머지 28명의 환자들은 2010년 5월 이후의 새로운 선별 검

사법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으로, 26명의 환자(38.8%)가 정맥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되었고(Fig. 1), 모두 임상적 증상은 없었다. 이 중 폐 혈

전색전증은 14명(20.9%)에서 진단되었다. 26명의 정맥 혈전

색전증 환자에 한 상세 정보가 Table 2에 요약되어 있다.

감지된 심부 정맥혈전증 중에서 5명은 근위부(슬관절 상부)

로 분류되었고 7명은 양측 하지에서 발견되었다. 정맥 혈전

색전증은 수상 후 평균 11일(범위, 4~21일)에 진단되었다.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 6명

은 수술 전에 진단되었고, 9명은 수술 후 진단되었다. 1명의

환자(patient 4 in Table 2)에서 폐 혈전색전증과 근위부 심

부 정맥 혈전증 때문에 수술 전에 임시적 하 정맥 여과기

(temporary inferior vena cava filter)를 시행하 다.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67명)와 골반과 비구 골절

이 없는 조군 환자(95명) 사이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

병률을 비교하 는데 골반과 비구 골절이 없는 87명의 환자

중에서, 11명(12.6%)이 정맥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되었고, 무

증상 폐 혈전색전증은 2명(2.3%)에서 발생되었다(Fig. 2).

반면, 45명의 골반 골절 환자 중에서, 14명(31.1%)이 정맥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되었고, 무증상 폐 혈전색전증은 6명

(12%)에서 발생되어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 군과 없

는 환자 군 사이에 정맥 혈전색전증과 폐 혈전색전증의 발병

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5).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들 사이에서 골절의 형태에

따른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도 비교하 는데, 45명의 골

반 골절 환자 중에서, 18명(40%)이 정맥 혈전색전증과 8명

(17.8%)이 폐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조적으로, 19명

의 비구 골절 환자 중에서 7명(36.8%)이 정맥 혈전색전증과

5명(26.3%)이 폐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Fig. 3).

동반 손상유무에 따른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도 비교하

는데, 동반 손상이 있는 36명의 환자 중에서 16명(44.4%)

이 정맥 혈전색전증과 7명(19.4%)이 폐 혈전색전증으로 진

단 되었다. 조적으로, 동반 손상이 없는 31명의 환자 중에

서 10명(32.2%)이 정맥 혈전색전증과 7명(22.6%)이 폐 혈전

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Fig. 4).

이전과 새로운 선별 검사법에 의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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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incidence of venous thromboembolism (VTE).
The detection rate of VTE was 38.8% (26 of 67
patients) and of pulmonary thromboembolism (PTE)
and deep vein thrombosis (DVT) 20.9% (14 patients)
and 17.9% (12 patients), respectively



병률도 비교하 는데, 이전의 선별 검사법으로 평가된 39명

의 환자 중에서 12명(30.8%)이 정맥 혈전색전증과 5명

(12.8%)이 폐 혈전색전증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조적으로,

새로운 선별 검사법으로 평가된 28명의 환자 중에서 16명

(57.1%)이 정맥 혈전색전증과 11명(39.3%)이 폐 혈전색전증

으로 진단되었다(Fig. 5).

골절의 형태에 따른(골반 골절과 비구 골절), 동반 손상의

유무에 따른, 그리고 이전과 새로운 선별 검사법에 따른 각

각의 정맥 혈전색전증과 폐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다(p>0.05).

IV. 고 찰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

병률은 이전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1-8,23,24,27) 이

전 연구들 사이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3%~60%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 환자의 특성, 골절 치

료의 형태, 예방적 조치,(23-25) 그리고 정맥 혈전색전증 감

지 방법(detection methods)(26,27)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 정

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비슷하거나 상 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예방적 조치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Steele 등(24)은 저분자량 헤파린을 사용한 군에서 정맥 혈

전색전증의 발병률이 낮음을 보고하 고 Slobogean 등(25)

도 항응고제를 포함한 예방 조치에 따른 발병률 감소를 보고

하 다. 이렇게 항응고 약제들이 서방의 여러 나라에서는 골

반과 비구 골절 환자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지만,(2,3,7,8,

24,25) 우리 환자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우

리의 감지율(detection rate)은 41.3%로 기계적 예방 조치

(mechanical prophylaxis)를 사용한 다른 연구 14%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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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s of venous thromboembolism (VTE) patients

Case Age Sex VTE Fracture type Treatment
Diagnosis Accompanying

posttrauma days injuries

01 53 M PTE* C1 ORIF� 10 -
02 49 M PTE B2 ORIF 13 +
03 60 M PTE B3 EF� 09 +
04 57 F PTE B2 Screw+EF 04 -
05 64 M PTE Acetabular ORIF 18 -
06 51 M PTE B2 Screw+EF 10 +
07 82 F PTE B2 EF 11 -
08 73 M PTE Acetabular ORIF 16 -
09 67 M PTE Acetabular ORIF 25 +
10 18 M PTE Acetabular+C3 ORIF 08 +
11 65 M PTE A2 Conservative 07 -
12 41 F PTE B2 ORIF 10 +
13 38 F PTE Acetabular ORIF 09 +
14 54 M PTE B3 ORIF 06 +
15 48 F Proximal DVT§ B2 EF 15 +
16 67 F Proximal DVT Acetabular ORIF 11 +
17 73 M Distal DVT B1 ORIF 13 -
18 62 F Distal DVT B2 EF 20 +
19 65 M Proximal DVT Acetabular Conservative 29 +
20 54 M Distal DVT C1 ORIF 21 +
21 82 F Distal DVT A2 Conservative 15 -
22 76 F Proximal DVT B2 Conservative 06 +
23 78 F Distal DVT B2 EF 11 +
24 33 F Distal DVT B2 EF 05 +
25 70 M Proximal DVT Acetabular ORIF 16 -
26 63 M Distal DVT B2 Conservative 15 +

In the fracture type, AO classification of type of pelvic ring fracture is shown.
* PTE: pulmonary thromboembolism
� ORIF: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 EF: External fixator
§DVT: deep vein thrombosis



높았다. 특히 Stannard 등(23)은 박동성 압박의 효과를 보

고하 다. 그러나, 정맥 혈전색전증의 감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의 차이에 따라 발병률에 향을 미친다고 단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는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한

국인 환자에서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이 서양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동양인에서의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서

양인보다 낮다고 알려져 왔다.(9-16) Klatsky 등(28)은 동

양계 미국인들은 폐 색전증/심부 정맥혈전증의 위험도가 매

우 낮고, 이러한 이유로 위험한 변이(hazardous muta-

tions)가 없거나 동양인에서의 폐 색전증/심부 정맥혈전증에

한 비특이 예방적 특성(the unspecified protective

traits)으로 설명하 다. 반면에, 몇몇 연구들은 고관절 골절

수술이나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동양인의 정맥 혈전

색전증의 발병률이 서양인과 유사하다고 보고 하 다.(17-

21) 본 연구의 결과도, 비록 정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에서

인종의 향이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부분 고 에너지 외상

과 관련 있는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한국인 환자에서 정

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서양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정맥 혈전색전증의 높은 발병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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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atients with and without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PTE plus DVT] were 12% (6 patients) and
31.1% (14 patients) among 45 pelvic ring fracture
patient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2.3% (2 patients) and 12.6% (11 patients) among 87
patients without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ci-
dences of VTE and PTE between patients with and
without pelvic and acetabular fractures (p<0.05)

Fig. 3. Comparison of patients with pelvic ring and acetabular
fracture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17.8% (8 patients) and 40% (18 patients) among 45
patients with pelvic ring fracture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26.3% (5 patients) and 36.8% (7
patients) among 19 patients with acetabular fractures

Fig. 4. Comparison of patients with and without accompany-
ing injurie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19.4% (7 patients) and 44.4% (16 patients) among 36
patients with accompanying injurie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22.6% (7 patients) and
32.2% (10 patients) among 31 patients without accom-
panying injuries

Fig. 5. Comparison of the former and newer strategies. The
detec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12.8% (5
patients) and 30.8% (12 patients) among 39 patients
evaluated by the former screening strategy. The detec-
tion rates of PTE and VTE were 39.3% (11 patients)
and 57.1% (16 patients) among 28 patients evaluated
by the newer screening strategy



기초로, 물리적 예방 조치보다는 다른 예방적 방법(예를 들

면, 항응고 약제 투여)에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정맥 혈전색전증과 폐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은 본 연구 결

과에 따르면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38.8%의 발

병률을 보 으나 비 골반 골절 환자에서는 11%의 발병률을

보여(7) 이러한 골절이 없는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골반과 비구 골절이 정맥 혈전색전증, 특히

폐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이 높은 고 위험군의 외상임을 확인

시켜 준다.

우리는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환자에서 동반 손상의 유

무에 무관하게 정맥 혈전색전증과 폐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골반과 비구 골절에서 동반 손상의 유무는 정맥 혈

전색전증/폐 혈전색전증 발생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 중 하나는 비교적 환자의 수

가 적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에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었다고 사료된다. Lu 등(21)과 Stannard

등(23)의 연구에서 보고하 듯이 골절 형태나 수상 원인에

따른 발병률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맥 혈전색전증은 다양한 골절

형태에서 발생되었고, 심지어 B형이나 C형의 골반 골절보다

상 적으로 낮은 에너지에 의한 A형의 골반 골절에서도 발

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골반 골절의 형태는 정

맥 혈전색전증의 발병률에 많은 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과 새로운 선별 검사법을 비교 했을 때, 정맥 혈전색

전증과 폐 혈전색전증의 감지율은 새로운 검사법에서 더 높

았다. 우리의 이전 정맥 혈전색전증 선별 검사법은 D-

dimer 수치에 한 평가(assessment) 후 상 검사(imag-

ing examination)를 시행하 고, 따라서 D-dimer 검사의

위음성 결과에 따른 감지 되지 않은 정맥 혈전색전증에 한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규적으

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무증상

정맥 혈전색전증을 감지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White 등(1)의 연구에서 초음파에 의한 검사보다 컴퓨터 단

층 촬 의 유용성을 보고하 으며 Gruen 등(3)은 자기 공명

혈관촬 과 컴퓨터 단층 촬 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여

초음파와 조 증강 컴퓨터 단층 촬 을 통한 본 연구의

상 검사가 적절한 검사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선별 검사법으로 평가된 환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D-dimer 수치와

관련 없이 정맥 혈전색전증을 진단 받은 환자의 원인에 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하 다. 따라서, 향 후 이에 한 추가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 론

골반과 비구 골절이 있는 한국인 환자에서 정맥 혈전색전

증의 발병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외과의들은 이러한 환자들

의 치료시 폐 혈전색전증의 높은 발병률에 해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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