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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쇄성 수면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 OSA)은 흔히 

수면 중에 연구개와 혀 등의 연부 조직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기도를 막아 일시적으로 호흡이 단절되는 질환이

며, 흡기 시 상기도 내에 발생하는 음압이 이러한 상기도 폐쇄

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OSA 환자의 상기도 폐쇄 부위를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상기

도 내 음압을 유도하는 Mu¨ller maneuver가 이용되어 온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 하지만, 아직 OSA 

환자에서 발생하는 상기도 폐쇄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

혀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에 OSA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승인을 받은 설하신경 자극

치료(hypoglossal nerve stimulation, HGNS)도 해부학적 접

근에 기반해서 고안이 되었던 기존의 수술법들과 달리 병태

생리 연구에서 출발하였으며, 굴곡형 내시경으로 상기도를 

관찰하면서 상기도 확장근의 근전도를 측정한 결과 무호흡

이 있을 때 근육 활성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확인한 데서 시

작되었다.2) 설하신경의 외측 분지는 혀를 뒤로 움직이는 경상

설근(styloglossus), 설골설근(hyoglossus) 등을 지배하는 반면 

내측 분지는 혀를 앞으로 내미는 이설근(genioglossus) 등을 

지배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Medtronic에서 설하신경의 내측 

분지만을 전기 자극하는 소매(cuff) 형태의 전극을 개발하여 

개 모델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3) 이후 일련의 임상시

험들을 거쳐 OSA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검증되었고,4,5)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OSA의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승인을 받고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6) HGNS가 OSA의 새로운 치료법으

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를 포함한 여러 수술법과 지속기도

양압술(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CPAP)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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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장치 등 OSA의 주된 현행 치료법들 중 어떤 것도 치

료효과, 안전성 및 순응도라는 측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

적인 치료법은 없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은 질환의 병태생

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OSA 환자에

서 발생하는 상기도 폐쇄의 병태생리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호흡 주기에 따른 상기도 단면적의 변화

상기도 폐쇄가 일어나는 시점 

상기도 음압이 상기도 폐쇄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라면 

상기도 면적이 가장 좁아지는 시점은 흡기 중 한 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OSA 환자에서 CT를 이용해서 호흡 주기에 

따른 연구개 뒤 공간(retropalatal area)의 상기도 단면적 변

화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호기 중반에 상기도 단면적이 최

대로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호기 말에 단면적이 가장 

좁아지고 흡기 시에는 이보다 단면적이 약간 넓어지면서 비교

적 흡기 내내 일정한 단면적이 유지된다.7) 물론 상기도 단면

적이 완전 폐쇄되는 무호흡 시에는 호기 말뿐만 아니라 흡기 

내내 상기도가 폐쇄된 채로 유지가 되겠지만 상기도 내강이 

완전 폐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흡기 중이 아닌 호기 

말에 가장 좁은 단면적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 피험

자와 OSA 환자 모두 각성 시에 비해 수면 중 흡기-호기에 

따른 상기도 단면적의 변화폭이 커졌으며, OSA 환자에서는 

각성 시나 수면 중 모두 정상 피험자에 비해 상기도 단면적

의 변화폭이 컸다.8)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호기 중

에는 상기도 확장근이 비활성화되는데 호기가 끝나는 시점

에는 호기량마저 줄어들어 상기도 내 압력이 떨어지는 것에 

기인하며, 흡기 시에는 상기도 내에 음압이 형성됨에도 불구

하고 상기도 확장근이 활성화되어 상기도 음압에 대항하여 

상기도 폐쇄를 막아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기도 확장

근이 비활성화되며 호기 압력이 최저치에 도달하는 호기 말

이 상기도 폐쇄에 가장 취약한 시점이 되는 것이다.9) 

상기도 폐쇄와 상기도 음압과의 관계

상기도 폐쇄압(closing pressure)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 피험자에서는 상기도 폐쇄를 유발하기 위해서 상

기도 음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OSA 환자에서는 상기

도 압력이 대기압과 같거나 더 큰 양압 상태에서도 상기도 폐

쇄가 일어나며, 특히 oxygen desaturation index가 높은, 즉 

중증도가 높은 OSA 환자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

진다.10) 즉, 상기도 음압은 상기도 폐쇄의 필요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추성 수면무호흡(central sleep apnea, CS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CSA 환자를 대

상으로 굴곡형 내시경을 이용하여 상기도 단면적 변화를 관

찰한 결과 일부 환자에서 무호흡 시 상기도 폐쇄가 일어났다. 

이렇게 상기도 음압이 유발되지 않는 중추성 무호흡에서도 

상기도 폐쇄는 일어날 수 있다.11) 

상기도 폐쇄와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

MRI 등 영상 검사에 기반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보면 OSA 

환자는 정상 피험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두개안면골격(cra-

niofacial structure)의 크기가 작고, 구인두를 이루는 연조직

들의 부피는 커서 결과적으로 상기도 단면적이 좁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2) 또한, 인종간 혹은 남녀 간의 해부학적 골격의 

차이가 OSA 유병률의 차이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들(가령, 

폐쇄가 일어날 수 있는 상기도의 길이가 여성에 비해 남성에

서 유의하게 긺)을 보면 해부학적 요인이 상기도 폐쇄의 위험

인자임은 분명해 보인다.13,14) 또한, 골격이나 연조직 구조의 차

이뿐 아니라 자세나 입 벌림도 상기도 단면적에 영향을 미친

다. 즉, 목을 뒤로 젖히면 기도 단면적이 넓어지고 앞으로 숙

이면 기도 단면적이 좁아지고, 입을 벌리게 되면 하악골이 아

래, 뒤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설골(hyoid bone) 및 설골에 부

착하는 혀근육도 뒤로 밀리면서 상기도 면적이 좁아지게 된

다.15) 따라서, 목이 앞으로 꺾일 정도의 높은 베개는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코막힘 등의 이유로 잠을 잘 때 입이 벌

어지게 되면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폐 용적도 상기

도 단면적에 영향을 미친다. 폐 용적이 커질수록 흡기 시 기

관(trachea)을 아래쪽으로 당기면서 상기도의 조직압(tissue 

pressure)을 낮춤으로써 상기도 단면적을 늘리기 때문이다.16) 

상기도 폐쇄와 상기도 조직 특성과의 관계

해부학적 특징이 상기도 폐쇄의 위험인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수면 중 상기도 단면적이 점점 줄어들다가 폐쇄가 

되는 기전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연조직으로 이루어져 있

어 내강의 압력 변화에 따라 폐쇄될 수 있는 상기도의 물리

학적 특성은 소위 tube law라는 법칙에 의해 설명이 된다.17) 

즉, 상기도 벽에 작용하는 경벽압(transmural pressure, Ptm)

은 상기도의 내강 압력(luminal pressure, PL)과 상기도 주변 

조직의 조직압의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되며 이러한 경벽압이 

증가할수록 상기도의 단면적은 정점을 향해 곡선 형태를 그

리며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Fig. 1). 이는 상기도 단면적이 

커질수록 경벽압 변화에 따른 단면적 변화는 적어지고(low 

compliance), 단면적이 작을수록 같은 경벽압 변화에 의해 

단면적이 더 많이 좁아지는 양상(high compliance)을 보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OSA 환자는 정상 피험자에 비해 상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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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자체가 작은 경향이 있으므로 tube law에 의하면 작

은 경벽압의 변화에 의해서도 쉽게 상기도 폐쇄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이는 상기도가 수동적인 원통 구조라는 가정하에

서의 설명이고, 실제로는 상기도가 좁아지면 상기도 확장근이 

활성화되면서 조직압이 낮아지고 경벽압이 높아지는 변화가 

일어나므로 tube law에 의한 변화가 실제의 OSA 환자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는 없지만, 뒤에서 설명할 Starling resis-

tor model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기도 폐쇄와 상기도 확장근 활성도 간의 관계

상기도 확장근들은 체내 CO2 농도가 높아지거나 O2 농도

가 낮아지면 활성화가 되는데 다른 포유류에서는 설골이 주

변의 연골이나 뼈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달리, 사람에서

는 설골이 주변 근육들로만 지지되는 구조(floating struc-

ture)를 하고 있어 상기도 확장근들이 동시에 자극이 되면 설

골은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상기도가 넓어지게 

된다.9) 또한, 상기도 확장근들의 활성도는 각성 시에 비해 수

면 중에 감소하게 되고 상기도의 단면적도 각성 시에 비해 

non-rapid eye movement(NREM) 수면 단계에서, NREM 

수면 단계에 비해서 rapid eye movement(REM) 수면 단계

에서 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REM 수면 단계 중

에서도 빠른 안구 운동이 나타나지 않는 tonic REM 단계에 

비해 빠른 안구 운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phasic REM 

수면 단계에서 상기도 단면적이 더욱 줄어들며 이러한 변화

는 상기도 근육의 활성도 변화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대표적 상기도 확장근인 이설근은 정상적으로 수면 중

에 활성도가 감소하며 이는 상기도 저항의 증가로 이어진다. 

OSA 환자에서는 각성 시에도 상기도 저항이 정상인에 비해 

높게 측정되며, 수면 중에는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9) 

앞서 언급한 tube law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상기도 단면

적의 감소는 상기도 순응도(compliance)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설근과 같은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도가 

수면 단계가 깊어짐에 따라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상기도 단면

적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상기도 순응도(압력 변화에 따른 

단면적의 변화)는 예상과 달리 증가하지 않으며, 특히 근육 활

성도 저하가 가장 현저히 나타나는 phasic REM 수면 단계

에서도 상기도 순응도는 다른 수면 단계와 비교해서 별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19,20) 또한, OSA 환자에서는 정상 피험자에 

비해 상기도 순응도가 증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설근의 

근전도상 활성도는 오히려 정상 피험자에 비해 높게 유지된

다.21) 즉, OSA 환자에서 정상 피험자에 비해 증가된 상기도 

순응도는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도가 정상 피험자에 비해 높게 유지됨

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상기도 폐쇄가 어떤 

기전에 의해 발생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단

순히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상기도 확장근의 기능부전

상기도 확장근은 이설근처럼 흡기시에 활성화되는 위상근

(phasic muscle)과 구개범장근(tensor veli palatini muscle)과 

같이 호흡 주기와 관계없이 수축을 하는 긴장근(tonic mus-

cle)으로 나뉘게 되며 횡격막을 비롯한 흉곽펌프근육(tho-

racic pump muscle)보다 약 200 ms 정도 먼저 활성화가 되어 

흡기 시 상기도 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

Fig. 1. The concept of a tube law of the pharynx (A) and the Ptm-area curve in accordance with a tube law (B). Area means cross-section-
al area of the pharynx. PL: luminal pressure, Pti: tissue pressure, Ptm: transmural pressure, Pclose: closing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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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22) 이러한 상기도 확장근은 상기도 개방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설근의 힘을 CPAP 치료 전후에 

측정한 한 연구에 따르면 CPAP 치료 후 이설근의 기능이 향

상될 수 있다.23) 이 연구에서는 OSA 환자와 정상 피험자를 

대상으로 턱 밑 피부에 3 cm 정도의 횡절개를 넣고 이설근에

서 4×4 mm 크기의 조직을 얻어서 피로도 분석을 하였다. 근

육의 힘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피로 현상을 

보이는데 정상 피험자에 비해 OSA 환자에서 채취한 이설근

에서는 피로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CPAP 치료를 시행

받은 OSA 환자에서는 정상 피험자와 유사한 근육의 피로도

를 보여주었다. 또한, 근육 조직 염색을 통해 근섬유의 종류를 

분석했을 때 OSA 환자의 이설근은 정상 피험자에 비해 쉽게 

피로에 빠지는 type II 근섬유가 유의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CPAP 치료를 받은 OSA 환자에서는 정상 피험

자와 비슷하게 type I 근섬유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OSA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상기도 확장근들의 

구성 중 쉽게 피로에 빠지는 type II 근섬유 비중이 높아져서 

OSA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며, 이러한 근섬유의 변화는 CPAP 

치료에 의해 회복이 될 수 있는 가역적인 인자임을 시사한다.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도는 상기도 점막의 감각 변화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OSA 환자의 상기도 

점막의 진동 감각(vibration sensation) 역치가 CPAP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아진다.24) 몇몇 후속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기도 감각 기능 저하는 중증의 OSA 환자

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25,26) 이렇게 OSA 

환자에서는 반복되는 코골이 진동과 상기도 음압에 의한 연

조직들의 점막 손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점막 감각 손상은 

상기도 확장근이 상기도가 좁아지는 변화에 대응하여 활성

화되는 반응을 저해하여 상기도 폐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다.

OSA 환자에서는 상기도 단면적의 감소를 감지하여 상기

도 확장근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다 상기도 

확장근 내에 쉽게 피로해지는 type II 근섬유의 비중이 높아

져서 근육 활성도가 정상 피험자에 비해 높아져 있음에도 불

구하고 상기도가 폐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상기도 단면적 변화와 
기류 변화 간의 관계

Starling resistor model

유동적이지 않은 비강/비인두와 하인두를 각각 상류(up-

stream)와 하류(downstream)로 두고, 폐쇄가 일어날 수 있

는 구인두 상기도를 단일한 주변 조직압(peri-airway pres-

sure)을 갖는 유동적인 원통이라고 가정하면 하류의 압력이 

특정 역치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유동적 원통 내에 폐색 지

점(chock point)이 발생하게 되며, 이 지점의 기도 단면적은 

앞서 언급했던 tube law에 의해 상류 내강의 압력(upstream 

pressure, Pus) 혹은 하류 내강의 압력(downstream pressure, 

Pds)과 무관하게 폐색 지점에서의 경벽압(Ptm)에 의해서 결정

된다(Fig. 1A). 폐색 지점이 발생하면 하류의 압력이 더 낮아

져도 그러한 압력 변화가 폐색 지점에 의해 차단되어 상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류의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따라

서 상류를 통해 흐르는 기류의 양도 하류의 압력 변화에 영

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폐색 지점에서의 내강 압

력(PL)을 임계압(critical pressure, Pcrit)이라고 칭하는데, 이

러한 원통에서 기류의 양(luminal airflow)은 상류와 하류의 

압력 차이(Pus-Pds)가 아닌 상류와 폐색 지점의 압력 차이

(Pus-Pcrit)에 의해 결정된다(Fig. 2A). 이러한 모델을 Starling 

resistor model이라고 하며 원래 유동적 원통 구조인 요도나 

혈관에서의 역학을 설명하던 개념인데 이후 OSA에서 상기

도 폐쇄를 설명하는 모델로 차용되었다. 실제 OSA 환자에서 

비강 혹은 안면 마스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양압을 주면서 

압력과 기류 간의 관계를 측정해보면 무호흡이 완전히 해소

되지 않고 저호흡이 지속되는 압력 범위에서 식도 내 음압이 

지속적으로 낮아짐(호흡 노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류는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7) 

한편, 폐쇄된 기도가 열릴 때의 Pcrit을 개방 임계압(opening 

Pcrit), 개방된 기도가 폐쇄될 때의 Pcrit을 폐쇄 임계압(closing 

Pcrit)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값은 대개 비슷하나 점막의 점도 등

에 의한 표면장력 정도에 따라 상기도 개방 시에 더 많은 압

력이 필요한, 즉 개방 임계압이 폐쇄 임계압보다 더 큰 경우도 

있다. 또한, Pcrit 값은 개인마다 두개안면골격 및 연조직의 해

부학적 구조 등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개인

에서도 NREM과 REM 수면 단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상

기도 확장근의 기능에 따라서도 변하게 되는데 이를 active 

Pcrit이라고 한다.
27) 

Negative effort dependence

실제 사람의 상기도는 Starling resistor model에서 가정하

는 단일한 주변 조직압을 받는 균일한 원통이 아니라 연구개

와 혀 등 분리된 구조물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Starling re-

sistor model로 설명되지 않는 패턴을 자주 보인다. 흡기 시 

보이는 다양한 기류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OSA 

환자 일부에서 Starling resistor model에 부합하는 호흡 기류 

패턴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흔하긴 하지만, 성별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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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보다 많은 환자에서 흡기 초반에 봉우리를 형성한 뒤 급

격히 기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이렇게 호흡 노력(ef-

fort)에 의해 호흡 기류가 감소하는(negative) 패턴을 가리켜 

negative effort dependence(NED)라고 한다(Fig. 2B).28) NED

의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혀와 같은 개별 구조물

이 덩어리(lump)로 움직이면서 원통 형태의 상기도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상

기도 점막에서 감지된 기류 변화가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반사 회로가 정상 기능을 소실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NED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흡기 말에 호흡 기류가 일시적으로 다시 상승하면서

(terminal peak)를 보이면서 기저 호흡량이 Starling resistor 

model처럼 일정하게 유지된 채로 기류 제한(flow limita-

tion)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Fig. 2C), terminal peak 없이 

상기도내 음압이 점점 심해질수록 기저 호흡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Fig. 2D).29) 

병태생리 연구의 임상 적용: 
Bench to Bedside

위에서 기술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OSA 환자에서 발생

하는 상기도 폐쇄에 있어 해부학적 구조, 상기도 조직 특성 및 

상기도 확장근 및 감각기능의 부전 등이 관여한다는 것이 밝

혀졌으며, Starling resistor model과 NED라는 개념을 바탕

으로 환자의 수면 중 나타나는 호흡 기류의 패턴을 보고 해당 

환자에서 상기도가 어떠한 기전으로 폐쇄가 되는지를 추정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기도 폐쇄가 어떤 기전을 

통해 일어나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 

한편, 병태생리 연구를 통해 지식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를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뒤따랐는데 대

표적으로 2013년에 OSA 환자의 표현형(phenotype)을 분류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별 맞춤형 치료, 즉 정밀의료의 구

현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30) 이 연구에 따르면 OSA는 높은 

Pcrit, 낮은 상기도 확장근의 반응성(muscle responsiveness), 

낮은 각성 역치(arousal threshold) 및 high loop gai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호흡 조절의 불안정(ventilatory instabil-

ity)의 4가지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질환이며 Pcrit으로 대변되

는 해부학적 요인이 중요한 인자이긴 하지만, 나머지 비해부

학적인 요인 또한 존재하며 환자에 따라 다른 주된 요인을 

파악해서 치료적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령, Pcrit이 높으면 CPAP나 상기도 확장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성 역치가 낮은 경우 eszopiclone과 같이 각성 

역치를 높일 수 있는 약물 사용이 도움이 되고, high loop 

gain을 보이는 환자는 산소를 투여함으로써 호흡 조절이 보

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는 이러한 OSA의 표현형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면다원

검사(polysomnography, PSG) 결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실용적이지 않았다는 점인데 최근에는 여러 병태생리 연구

를 통해 도출된 이러한 표현형을 PSG 결과를 바탕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대리 표지자(surrogate marker)를 찾는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이미 Pcrit, 상기도 확장근의 반응성 및 각성 역

치를 PSG 결과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D
Fig. 2. The concept of Starling resistor model (A) and comparison of airflow limitation between Starling resistor model-based prediction 
and NED (B). In a specific type of NED, each successive breath reaches the same peak inspiratory flow (C), whereas the peak flow de-
creases with each successive breath in another type (D). Pti: tissue pressure, Pus: upstream pressure, PL: luminal pressure, Pds: down-
stream pressure, Pcrit: critical pressure, VL: luminal airflow, Rus: upstream resistance, NED: negative effort 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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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31-34) 또한, 내시경 등으로 상기도의 해부학적 변

화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PSG의 호흡 기류 변화 만으로 상

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해부학적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는 연

구 결과도 있다. 즉, 자연 수면 상태에서 굴곡형 내시경으로 

상기도를 관찰해 보면 호기 중에 연구개가 비인강 쪽으로 뒤

집히면서 후인두벽에 붙어 폐쇄를 일으키는 연구개 탈출(pal-

atal prolapse) 시에는 호흡 기류가 급격히 멈추면서 호기시 

무호흡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게 PSG 검사 중 호흡 기류에서 

호기시 급격히 나타나는 무호흡은 연구개 탈출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35) 만약 이러한 소견이 다수의 환자에서 일관되게 

확인이 된다면 PSG 검사 중 연구개 탈출을 시사하는 호흡 

기류를 보이는 경우 그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연구개 수술을 

계획하는 등의 선택이 가능해 질 수 있다.

결      론

OSA 환자에서 수면 중 상기도 폐쇄는 호기 말부터 발생하

며 상기도 음압이 없이도 상기도 폐쇄는 일어날 수 있다. 또

한, 상기도의 감각 기능 저하와 상기도 확장근 기능 부전으로 

인해 상기도 확장근의 활성도가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도 폐쇄가 일어난다. 한편, 상기도 단면적 감소에 따른 기

류 변화는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크게 Star-

ling resistor model과 NED 기전으로 설명된다. 병태생리에 

따른 OSA의 서로 다른 표현형을 PSG 검사에서 대리 표지자

를 이용해서 진단하려는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

후에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환자별 표현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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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    ⑤

해 설 ㅋ 후두유두종은 human papilloma virus(HPV) 6형과 11형이 주를 이룬다. 후두유두종은 점막 질환이다. 양측 및 전연합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격막이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형의 경우 자연 소멸되는 경우는 드물다.  

 참고 문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 3판. 파주: 군자출판사;2018. p.914, 988.

2. 답   ③

해 설 ㅋ 괴사성 근막염은 당뇨, 전신 증상이 선생되기도 하며, 연부 조직에 gas를 형성한다. 근육과 다른 심부 조직은 일차적으
로 침범하지 않으며, 림프절염과 지역적 림프절증은 드물다.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중요하며, 항생제 병합요법을 사용한

다. 합병증은 뇌신경증, 혈관미란, 질식, 종격동염이 있을 수 있으며, 치사율은 20~36%로 높은편이다. 

 참고 문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후두음성언어의학. 2판. 서울: 범문에듀케이션;2016.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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