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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후두 이물감(Globus pharyngeus)은 이비인후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이

다. 인후두 이물감은 2,500여년 전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처음

으로 기술된 이래1) 많은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18세기 

Purcell은 피대근의 수축으로 인한 갑상연골의 압박 현상으

로 기술하였으며2) 이후 인후두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신과적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증상으로 호소하여 ‘globus hystericus’

라고 불려 왔으나 저명한 원인 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없

는 경우에도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는 ‘globus pharyngeus’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3) 

인후두 이물감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기질성 질환과 비기

질성 질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질성 질환으로 인후두 역류

(Laryngopharnygeal reflux), 후비루(Postnasal drip), 위식도

역류질환(Gastroenteral reflux disease), 식도운동장애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기질성 질환으로 우울증, 전환장애 등의 심

인성 질환을 들 수 있다.4-8) 하지만 특별한 질환이 없거나 검

진 상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목이 답답하다’, ‘목에 무언

가 걸린 것 같다’,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아 뱉으려 해도 잘 나

오지 않는다’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음을 경험한다. 주로 노인 환자, 인후두 이물감의 원인 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인해 규칙적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건성 후두염(Laryngitis sicca)와 같은 병변이 없더라도 평소 수

분 섭취량이 적어 인후두 건조증이 있는 환자 등 구강 및 인후

두에 대한 수분 공급이 적어 점막이 건조해지는 상황에서 인후

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9)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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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ilgok Hospital, Daegu, Korea

Hak Geon Kim, A Young Kim, Eunjoo Cha and GilJoon Lee

Background and Objectives：Globus pharyngeus is a sensation of foreign body in the throat. There are many studies evalu-
ate relationships between globus pharyngeus and organic diseases such as laryngopharyngeal reflux, esophageal motility dis-
orders as well as psychotic causes. But, Also many patients without etiologic causes complain of globus sensation. The au-
thors performed a study that evaluate association between oral water intake and symptoms of globus sensation on the basis of 
a belief that pharyngeal dehydration due to lack of oral water intake causes globus sensation. Materials and Methods：A survey 
using visual analogue scale to evaluate symptoms was performed with 73 patients with globus pharyngeus. Results：Patients 
who drink water less than 500 mL per day (p=0.04) and less than five times per day (p=0.02) were improved after 6 months 
due to education and doctor’s recommendation. Conclusion：Frequent and enough water intake should be recommended to 
resolve symptoms of globus s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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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일일 평균 수분섭취량은 1 L 미만이라는 조사가 있

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10,11)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질적인 원인 및 심인성 원

인이 없는 인후두 이물감과 수분 섭취 간의 연관성을 알아보

고자 본 연구를 계획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5년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인후두 이물감을 주소로 이

비인후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들 중 신체검진 상 인후두 역류 

및 후비루 소견이 없으며 심인성 질환의 병력이 없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경구 수분 섭취와 인후두 이물감 증상의 변화 여

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인후두 역류 소견은 후두내

시경 상 Belafsky 등12)이 제시한 Reflux finding score(RFS)

를 기준으로 5점 이하 이면서 동시에 후연합 비대(Posterior 

commissure hypertrophy) 소견이 없는 경우를 대상군으로 설

정하였다. 이들 중 6개월 이상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고 인후

두 이물감 증상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73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 외 인후두 이물

감에 대한 증상과 정도를 시각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로 조사하였다. 인후두 이물감 증상은 ‘목에 무언가 걸

린 느낌’, ‘ 목에 혹이나 종양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목에 가래

가 끼어있는 듯한 느낌’, ‘목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 

중 1개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증상의 정도는 

불편감이 가장 심한 경우를 10점, 불편감이 없는 경우를 0점

으로 하여 10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하루 경구 수분섭취

량은 180 mL 종이컵을 기준으로 몇 잔을 마시는지 조사하였

고, 수분 섭취 횟수, 커피 섭취 횟수, 제산제(Proton pump in-
hibitor, PPI) 복용 여부, 증상의 이환 기간, 구강세척액 사용 

여부,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이환 여부 등도 조사하

였다. 대상 환자들에게 수분섭취의 중요성과 수분섭취가 증

상 호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설명, 교육한 후 6개월 간 

추적 관찰하여 증상의 변화 정도를 평가,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ver.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피어슨 카이 제곱 검정, T 검정 및 일

반선형모델(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값의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결      과

73명의 평균 연령은 56.9세(20~82)이었으며 남성 32명(43.8%), 

여성 41명(56.2%)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인후두 이물감

의 정도는 평균 5.88점이었으며 증상의 지속 기간은 평균 4.87

개월(1주~36개월)이었다. 하루 평균 수분섭취량은 890.14 

mL이었으며 하루 평균 수분 섭취 횟수는 5.05회이었다. 73

명 중 61명(83.6%)이 하루 1회 이상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섭취

하고 있었고 하루 평균 카페인 음료 섭취 횟수는 1.8회이었다. 

59명(80.8%)의 환자가 제산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26명(35.6%, 

남성 24명, 여성 2명)의 환자가 흡연 경험이 있었으며 대부분

이 남성이었다. 16명(21.9%)은 구강세척액 사용 경험이 있었다

(Table 1).

수분섭취와 증상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분섭취량

과 횟수에 따른 증상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일일 수분섭

취량에 따라 500 mL 단위로 500 mL 미만, 500~1,000 mL, 

1,000~1,500 mL, 1500 mL 초과, 4군으로 범주화하였고 500 

mL 미만 섭취군은 총 10명으로 하루 평균 306.0 mL의 수분

을 섭취하였고 증상의 정도는 VAS 6.10점이었다. 6개월 후 수

분 섭취량은 하루 평균 576.0 mL로 이전에 비해 270 mL 증

가하였고 이물감의 정도도 5.30으로 6개월 전에 비해 감소하

는 양상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0~1,000 mL 섭취군은 총 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724.7 

mL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물감은 VAS 5.89점이

었다. 6개월 후 수분섭취량은 평균 1,075.3 mL로 증가하였고 

VAS 4.76으로 이물감 증상도 호전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

Table 1. Dermographics of the enrolled patients

Clinical features (n=73)

Age (years) 56.9 (20-82)

Sex
Male
Female

32 (43.8%)

41 (56.2%)

Visual analogue scale 5.88±1.07
Oral water intake (mL, day) 890.14 (180-2160)

Number of water ingestion (day) 5.05 (1-12)

Proton pump inhibitor
Yes
No

59 (80.8%)

14 (19.2%)

Caffeine intake
Yes
No

61 (83.6%)

12 (16.4%)

Smoking
Yes
No

26 (35.6%)

47 (64.4%)

Use of gargle
Yes
No

16 (21.9%)

57 (78.1%)

Mean period (month) 4.87 (0.25-3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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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있는 값은 아니었다. 1,000~1,500 mL 섭취군은 총 21명으

로 하루 평균 1,268.6 mL의 수분을 섭취하였고 이물감 정도

는 VAS 5.80점으로 나타났다. 6개월 후 하루 평균 1,200 mL

의 수분을 섭취하여 6개월 전에 비해 섭취량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VAS 5.52점으로 증상은 약간의 호전을 보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1,500 mL 초과

의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군은 총 4명으로 평균 1,935.0 

mL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었고 VAS 4.75로 증상의 정도도 

다른 군에 비해 낮았다. 6개월 후 하루 평균 2,025 mL의 수

분섭취를 하고 있었고 증상도 VAS 3.50으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은 아니었다(Table 2).

수분섭취량 이외에 수분섭취횟수와 증상의 정도 또한 비교, 

분석하였다. 하루에 5회 미만 수분섭취를 하는 군, 6~10회를 

섭취하는 군, 10회 초과군, 3군으로 범주화하여 비교하였다. 

5회 미만으로 섭취 빈도가 적은 군은 총 46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하루 평균 3회 수분을 섭취하였고 VAS 5.97점의 이물감

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개월 후 하루 평균 6.2회로 

수분섭취횟수가 증가하였고 VAS 4.88로 이물감의 정도도 감

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하루 

6~10회 수분섭취 하는 군은 총 22명으로 하루 평균 7.4회 수

분을 섭취하였고 이물감은 VAS 5.71점으로 나타났으며 6개

월 후 하루 평균 8.3회의 수분을 섭취하여 이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물감 정도로 VAS 5.14로 약

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은 아니었다. 하루 10회 초과로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군

은 총 5명이었으며 하루 평균 10.6회 수분을 섭취하였으며 이

물감의 정도는 VAS 5.30점이었다. 6개월 후 하루 평균 15.2회

로 더 자주 수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물감 정

도도 VAS 4.60점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다(Table 3).

수분섭취 이외 흡연, PPI 복용, 카페인 음료 등이 이물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이라고 판단하여 이들 변수를 포함

하여 수분섭취와 이물감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흡

연자, PPI를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

지 않은 환자, 수분섭취량이 하루 평균 500 mL 미만, 하루 섭

취횟수가 5회 미만인 환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흡연을 하

는 경우 VAS 0.29점(95% Confidence Interval, C.I 4.95-6.28) 

증가, PPI를 복용하는 경우 VAS 0.43점(95% C.I 4.43-6.61) 

증가, 카페인을 복용하는 경우 VAS 0.88점(95% C.I 4.92-6.64) 

증가, 수분섭취량이 500 mL 증가 시 VAS 1.12점(95% C.I 0.94- 

2.45) 감소, 수분섭취횟수가 5회 증가 시 VAS 0.73점(95% C.I 

0.87-2.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경우, 카

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경우 이물감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PPI를 복용하는 경우 오히려 이물감의 정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mount of oral water intake and symptoms

No. of patients
Initial status After 6 months

p value
VAS

Amount of water 
intake (mean)

VAS
Amount of water 

intake (mean)

Total amount of oral 
water intake (day)

＜500 mL 10 6.10 306.0 5.30 576.0 0.04*
500-1,000 mL 38 5.89 724.7 4.76 1,075.3 0.11
1,000-1,500 mL 21 5.80 1,268.6 5.52 1,200.0 0.67
＞1,500 mL 4 4.75 1,935.0 3.50 2,025.0 0.38
Total 73 5.88 890.1 4.98 1,094.8

* ： p＜0.05, compared between initial status and 6 months after by generalized linear model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water ingestion and symptoms

No. of patients
Initial status After 6 months

p value
VAS

Number of water 
ingestion (mean)

VAS
Number of water 
ingestion (mean)

Number of water 
ingestion (day)

＜5 46 5.97 3.0 4.88 6.2  0.02*
6-10 22 5.71 7.4 5.14 8.3 0.34
＞10 5 5.30 10.6 4.60 15.2 0.26
Total 73 5.88 5.1 4.98 7.8

* ： p＜0.05, compared between initial status and 6 months after by generalized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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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PPI 복용은 

이물감의 정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반대의 결과나 나

타났다. PPI의 복용 방법,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증상은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

으로 PPI를 복용하는 군에서 상대적으로 증상의 정도와 변

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분섭취량

과 섭취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물감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고      찰

본 연구는 주관적으로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지만 문진 

및 신체 검진 상 원인이 될만한 기질성, 심인성 질환을 동반

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분섭취가 증상 호전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하루 평균 890.1 mL의 수

분을 약 5회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민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군의 

수가 적고 환자 선별 과정 중 배제 대상이 많아 편견(bias)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많지만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환

자들이 전반적으로 수분섭취가 적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상 수분섭취량과 횟수가 매우 적었던 환자군에서 

수분섭취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수분섭취에 

대한 중요성을 환자에게 인식시키고 순응도를 높여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분섭

취량과 횟수의 증가가 이물감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경향성

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대상 환자군의 수가 

적은점, 수분섭취량과 횟수를 파악하는 과정이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이를 정량화시킬 수 없었던 점과 관련 변수로 고

려했던 흡연, PPI 복용 여부, 카페인 음료 섭취 여부 등 구강 

및 인후두 점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이외 다른 변수

들에 대한 고려나 교란변수의 가능성 파악 및 변수 간 통제가 

부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수분섭취와 인

후두 이물감의 증상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 흡연과 PPI 복

용 여부, 카페인 음료 섭취 여부 등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수분섭취가 인후두 이물감 증상 호전에 미치는 영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은 아니었다.

인후두 이물감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인후두 역류증, 알레르기 혹은 자

극성 물질에 의한 비염에 동반한 후비루, 위식도 역류질환, 식

도 운동장애 등 원인이 밝혀져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기

질성 질환에 의해 이물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질환을 치료함

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13,14) 또한 심인성 질환

으로 인한 경우는 정신과 혹은 신경과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

행하는 경우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15) 하지만 원인 불명 혹은 

질병 없이 증상만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어 의사와 환자 모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의 원인으로 생활 습관 문제

를 생각해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수분섭취 부족으로 인한 구

강 및 인후두 건조증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16) 우리나

라 사람들의 상당 수가 수분섭취가 부족하고 수분섭취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인후두 건조증을 간과하

고 방치하여 이로 인한 인후두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의사와 환자 모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

여 규칙적으로 필요량의 수분을 섭취한다면 인후두 이물감의 

증상 호전 및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대상 환자를 더 확보하고 관련 변수를 통제하여 추가

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며 이 연구가 수분섭취와 인후두 

이물감에 대한 관련성을 밝히는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

면 하는 바이다.

중심 단어 : 인후두 이물감ㆍ시각 척도ㆍ경구 수분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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