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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Background and Objectives: Gastric acid reflux is known to be the most important cause of contact granuloma. 

Therefore, anti-gastric acid reflux medication has been used as the first line treatment although there are other 

treatment methods such as surgery or steroid injections. Actually, the role of surgery in the treatment of contact 

granuloma has not been established clea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treatment for contact granuloma.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14 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contact granuloma and treated with surgery from 2011 to July 2016 at Hanyang University hospital.

Results: Of 14 patients, 9 (64.3%) were male and 5 (27.4%) were female. The mean age was 53.8 (± 6.1) 

years. The main symptoms were voice change followed by globus, dyspnea, and asymptomatic. Mean Reflux 

Finding Score (RFS) before surgery was 13.5 and mead Reflux Symptom Index (RSI) was 10.4. The causes of 

surgery were inadequate response to proton pump inhibitor (PPI) in 4 cases, airway obstruction with large gran-

uloma in 8 cases, and differential diagnosis in 2 cases. Of 14 patients, recurrence occurred in 8 (53.3%) patients 

after surgery. In 8 recurrent cases, 5 patients showed complete remission and 3 patients showed partial remission 

with PPI medication.

Conclusion: The role of surgery in the treatment of contact granuloma might be limited due to high recurre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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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후두의 접촉성 육아종은 주로 피열연골의 성대 돌기에 

발생하며,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기침, 헛기침, 인후두 역

류 질환, 과도한 저음 사용 등이 알려져 있으나, 인후두 

역류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1,2)

접촉성 육아종의 치료는 위산 역류 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 외과적 절제, 보톡스 주입술, 또는 스테로이드 주입

술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는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접촉성 육아종의 일차 치료로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주로 사용되나, 기도 폐색을 일으

키는 큰 접촉성 육아종 혹은 종양과 감별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접축성 육아종에서 수술적 치료의 의의와 치료 

성적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접촉성 육아종에서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분석하고 수술

의 효용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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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

Gender

Male

Female

9 (64.3)

5 (27.4)

Age, mean(years) 53.8±6.1

Symptoms

Voice change

Globus

Dyspnea

Incidental finding

8 (57.1)

5 (35.7)

1 (7.1)

3 (21.4)

Previous intubation history 3 (21.4)

Previous PPI medication 10 (71.4)

Mean RFS 

Mean RSI 

RFS ≥ 7

RSI ≥ 13

13.50±3.32

10.40±8.13

14/14 (100.0)

4/10 (40.0)

Cause of surgery

Inadequate response to PPI

Airway narrowing

For biopsy

4 (28.6%)

8 (57.1%)

2 (14.3%)

Mean follow up period (month) 14.36 (±12.53)

PPI, Proton pump inhibitor, RFS, Reflux finding score, RSI, Reflux symptom index

Table 1. Demographics of patients with contact granuloma (N=14)

Fig 1. Huge laryngeal contact granuloma causing airway 
narrowing.

연구 대상 및 방법

2011년 1월에서 2016년 7월까지 접촉성 육아종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 1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

적으로 조사하였다. 수술은 3명의 술자에 의해 시행되었

으며 모든 환자에서 후두미세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경구강 현수 후두경으로 후두를 노출하고 

현미경 시야에서 육아종 만을 절제 하였고 1명의 환자에

서는 육아종 절제 후 Mitomycin-C를 5분간 도포하였다. 

통상의 기도삽관용 튜브를 사용하였으며 육아종의 노출

을 위해 필요 시 현수 후두경으로 기도 삽관 튜브를 위로 

밀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모든 환자에서 2주간 

음성 휴식을 권유하였다.

환자의 성별, 나이, 내원 당시의 주증상, 기관삽관의 

기왕력, 육아종의 위치와 크기 등을 조사하였으며, 육아

종의 크기는 육아종의 최대지름을 성대길이로 나눈 값으

로 정의하였다. 

역류소견점수(reflux finding score, RFS)와 역류증상점

수(reflux symptom index, RSI)를 술 전과 술 후 1개월, 3개

월에 측정하여 환자의 인후두 역류질환을 평가하였다. 

RFS는 인후두내시경 소견에서 Belafsky 등이 제안한 8개 

항목(성문하 부종, 후두실 폐색, 후두발적, 성대부종, 미

만성후두부종, 후교련 비후, 후두 육아종, 후두내 객담)에 

따라 총 0점에서 26점으로 평가하였으며 7점이상인 경우 

인후두 역류증 환자로 진단하였고, RSI는 Belafsky 등이 

제안한 9가지 증상에 대하여 0~5점으로 평가하여 총 0점

에서 45점으로 평가하였고 13점이상인 경우 인후두역류

증 환자로 진단하였다.
5,6)

통계는 SPSS ver 20.0(SPSS Inc, an IBM Company, Chicago, 

IL)을 이용하여 Mann Whitney test 및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95% 이상(p value

＜0.05)으로 하였다.

결 과

총 14명 중 9명이 남성(64.3%), 5명이 여성(27.4%)이였

으며 평균 나이 53.8±6.1세였다. 내원 당시 호소하는 주 

증상은 음성변화가 8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두이

물감 5명(36%), 호흡곤란 1명(7%), 무증상 3명(21%)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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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Location of granuloma

Right

Left

Both

6 (42.9%)

6 (42.9%)

2 (14.3%)

Size of granuloma

(long diameter of granuloma/vocal cord length)

0.46±0.22

Table 2. Characteristics of contact granuloma (N=14)

Variable Total (N=14)

Cured 6 (42.86%)

Recurred 8 (57.14%)

Mean duration to recurrence (days) 29 (±22.9)

Mean duration of PPI medication after surgery (months) 10.1 (±12.9)

PPI, Proton pump inhibitor

Table 3. Surgical outcomes in patients with contact granuloma

Variable Preoperative 1month after surgery 3months after surgery P value

Mean RFS 12.27(±2.53) 8.73(±2.33) 6.45(±4.34) 0.005

Mean RSI 13.20(±9.78) 5.20(±7.40) 3.80(±5.22) 0.068

RFS, Reflux finding score, RSI, Reflux symptom index

Table 4. Comparison of mean RFS and RSI scores before and after surgery

Variable Recurred group (N=8) Cured group (N=6) P value

Sex 0.301

Male 4 (28.57%) 5 (35.71%)

Female 4 (28.57%) 1 (7.14%)

Age 55.62(±5.97) 49.00(±3.46) 0.573

Smoking 3 (21.42%) 2 (14.29%) 1.00

Previous intubation history 1 (7.14%) 2 (14.29%) 0.538

Previous PPI medication 6 (75.00%) 4 (66.67%) 1.00

Preoperative mean RFS 10.50 (±3.16) 10.67 (±5.13) 0.560

Mean RFS at 1 month post-

operative

9.00(±2.00) (5/8)  9.50(±2.73) 0.782

Mean RFS at 3 months post-

operative 

9.40(±1.67) (5/8)  5.00(±4.00) 0.033

Granuloma size 0.48 (±0.28) 0.45 (±0.15) 0.660

PPI, Proton pump inhibitor, RFS, Reflux finding score, RSI, Reflux symptom index

Table 5. Comparison of the recurred group and the cured group after surgical treatment

이였다. (Table 1)

육아종의 위치는 우측 6명, 좌측 6명, 양측성은 2명이었

으며 육아종의 평균 크기는 0.46± 0.2 이었다. (Table 2)

총 14명 중 수술 전 10명의 환자가 양성자 펌프 억제제

를 복용하였고, 술전 평균 복용 기간은 6.0(±12.4)개월 

이었다.

14명의 환자 중 8명은 육아종의 크기가 커서 기도가 

좁아져 수술을 받았으며 (Fig 1) 2명은 후두 종양과의 

감별을 위해, 4명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없고 육아종이 지속되어 수술을 받았다. (Table 1)

수술 전 평균 RFS는 13.5점 이었으며 14명 모두 RFS 

7점이상으로 인후두 역류 질환이 있었다. 술 후 평균 RFS

는 1개월, 3개월에 각각 12.7점, 6.45점이였으며 수술 전

과 비교하여 수술 후 3개월의 RFS는 유의하게 호전된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재발한 군과 완치된 군의 술 전 

및 술 후 평균 RFS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수술 전 RSI 설문지를 작성한 10명의 평균 RSI는 9.7점 

이었고 이중 4명이 RSI 점수가 13점 이상이었다. 수술 

후 1달뒤 RSI 설문지를 작성한 5명의 평균 RSI는 5.2점이

었으며 수술 후 3달뒤 평균 RSI는 3.8점으로 호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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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였으나 수술 전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Table 4)

전체 14명 중 수술 후 재발한 환자는 8명으로 57.1%에서 

재발하였으며, 수술 후 재발까지의 평균 기간은 29(±22.9)

일 이었다. (Table 3) 술 후 모든 환자에서 양성자 펌프 억제

제 치료를 하였으며 평균 양성자 펌프 제제 복용 기간은 

10.1(± 12.9)개월이였다. 재발한 8명에서 양성자 펌프 억

제제 치료 후 완전 관해된 사람은 5명 (35.7%), 부분 관해

된 사람은 3명 (21.4%)이었다. 수술 후 재발한 8명 중 양

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에도 완전 관해되지 않고 육아종이 

지속된 3명의 환자 중에 동의한 2명에서 보톡스 주입술

을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그 중 1명은 치유되었고 1명은 

보톡스 주입술에도 호전이 없었다.

술 후 재발하지 않은 6명과 재발한 8명의 비교에서 성

별, 나이, 흡연력, 기관삽관력, 이전 양성자 펌프 억제제 

복용력, 육아종 크기 및 RFS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고 찰

약 20여년전 까지만 해도 접촉성 육아종은 수술적 절

제가 주된 치료법이었고 약물 치료를 보조적으로 병행하

였으나, 현재는 항위산 역류치료를 포함하여 금연, 금주, 

스테로이드 주입, 음성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

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개월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혹은 육아종의 크기가 커서 기도폐쇄

를 유발하여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나 종양과의 감별을 

위해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술이 적용된다.
7-9)

Thomas 등
10)
은 16명의 접촉성 육아종 환자에서 수술

적 제거를 하였는데 8명(50%)에서 재발하였다 보고하였

고, Lee 등
7)
은 35명의 환자에서 외과적 절제를 하였고 

13명(37.1%)에서 재발하였다 보고하였다. 또 Paulo 등
11)

도 음성 남용으로 인한 육아종에서 수술 후 재발율이 

50%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14명의 환자 중 

술 후 재발한 사람은 8명(57.1%)으로 다른 논문들과 비

슷한 높은 재발률을 보였으며, 본 연구와 이전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접촉성 육아종에서 수술적 치료는 높은 

재발율로 인해 효용성이 크지 않고, 우선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호흡곤란이 있을 정도로 큰 육아종이나 악

성종양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제한적으로 

수술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수술로 육아

종을 제거하더라도 높은 재발률 때문에 술 후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술 

후 측정한 RFS 및 RSI 점수는 술전과 비교하여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수술뿐만 아니라 PPI 약물 치료를 

병행 지속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술 후 재발과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술 후 재발

하지 않은 6명과 재발한 8명의 임상적 특징, 육아종의 

크기, 양성자 펌프 억제제 사용 유무 및 RFS 점수 등을 

비교하였는데 재발과 연관된 유의한 인자는 없었다. 추

후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비교 연구가 필요하

리라 생각된다. 

최근에는 PPI 치료에 반응이 없는 난치성 접촉성 육아

종에서 보톡스 주입술로 피열연골의 강력한 내전을 완화

시켜는 치료법과 마이토마이신 C를 도포하는 방법도 이

용되고 있다.
13-15)

 Taner 등은
14)

 20명의 난치성 육아종 환

자에서 수술적 절제 및 보톡스 주입술을 동시에 병행한 

결과 단 3명만 재발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논문에서

는 22명의 환자 중 보톡스 주입술로 17명(77%)이 완치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16)

 또 Damrose 등
13)
도 7명의 환자에

서 보톡스 주입술로 모두 완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술 후 재발한 8명중 2명에서 보톡스 주입술

을 추가로 시행하였는데 그 중 1명은 완치되었고 1명은 

반응이 없었다. 

이 논문의 단점은 연구 대상 환자 수가 적어 결과의 

해석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모든 한자에서 수술 후 양성

자 펌프 억제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술 단독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생각된다.

결 론

접촉성 육아종에서 수술적 치료는 높은 재발률로 인하

여 제한적이라 사료된다.

중심 단어：접촉성 육아종, 인후두역류 질환, 수술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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