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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관조영상 잠재혈관기형(angiographiacally occult

vas 은 통상적인 혈관조영상cular malformation, AOVM)

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조직학적으로는 혈전증으로 인

하여 막히거나 크기가 작은 동정맥기형 해면상혈관종 모, ,

세혈관확장증 정맥혈관종 또는 이들이 복합된 기형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다양한 질환군에 붙여지는 병명이며 해

면상혈관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2) 따라서 자기

공명영상 의 시행이 많아짐에 따라 의 진단 빈(MRI) AOVM

도가 높아지고 있다.3) 이 생기는 원인과 자연경과AOVM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

나 아직도 논란이 많은 상태이다 전형적인 은 작고. AOVM

벌집모양을 한 혈관의 탄성층 혹은 평활근층이없는단일

층의 혈관의 집합체로 묘사되고 있으며 대개 반복되는 혈

전증과 출혈로 발전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4) 또한 폐

색과 재개통이 반복됨에 따라 얇은 혈관벽에 손상을 주어

이것이 출혈의 위험을 높인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5) 병

변의 위치가 수술이 용이한 경우는 수술적절제가 그 치료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으나 수술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정위방사선수술이 그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다.3,6,7) 하지

만 이 질환의 빈도가 낮고 방사선수술의효용성은 아직 명

확히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은 출혈의 증거. AOVM

없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며 일부의 환자에서는 증상을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고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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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및방법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해면상혈관종으로 명이 방사선수술을 받: 1995 2 1997 5 11

았다 진단은 자기공명영상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 예였으며 예에서는 조직학적으로 진단이 되었다 병변의. 8 3 .

위치는 대뇌부 예 시상부 예 뇌간 예 소뇌 예였으며 진단당시의임상증상은뇌내출혈로 인한신경학적 결3 , 1 , 5 , 2

손을 보인 환자가 예였으며 예에서는 경련을 나타내었다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정위방사선수술의 선량의 중앙9 2 .

값은 회전중심점선량의 를기준으로 범위 였다 명의환자중 예에서추적관찰이가80% 16 Gy( :14 24 Gy) .11 10˜

능하였다.

결 과 개월의중앙추적관찰기간 동안범위 개월 예의재출혈이발생하였다 예는정위방사선수술 시: 49 ( : 8 73 ) 2 . 1˜

행 개월 후에 재출혈이 일어났으며 예는 정위방사선수술 개월 이후에 재출혈이 발생하였다 정위방사선수술8 1 64 .

후에 예는 출혈의 증거 없이 신경학적으로 악화되었고 예는 임상증상을 동반하지 않은채 강조 자기공명영1 2 T2

상에서 높은 신호강도가 나타났다.

결 론 해면상혈관종에 대한정위방사선수술은 재출혈 방지에 효과가있는것으로생각되며그부작용또한크지:

않았으나 재출혈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 추적관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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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하는 반복적 출혈의 임상경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재발성 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로 이전에 출혈의 병력이

있었는가를 들 수 있다.7)

본 연구는 정위방사선수술을 시행한 해면상혈관종 환자

들의 임상경과와 부작용을 분석하여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정위방사선수술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치료1995 2 1997 5

방사선과에서는 명의 환자에 대해 선형가속기를 이용하95

여 정위방사선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해면상혈관종

환자는 모두 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환자가 명 여자11 . 7 ,

환자가 명이었으며 연령분포는 세 중앙값 세4 18 56 ( 37 )˜

였다 해면상혈관종의 진단은 에 나타난 특징만을 갖. MRI

고 진단한 경우가 예였으며 예에서는 조직학적 진단이8 3

이루어졌다 병변의 위치는 뇌간에 위치한 경우가 예였. 5

고 소뇌에 위치한 경우가 예 시상부에 위치한 경우가2 , 1

예 그리고 대뇌부에 위치한 경우가 예였다 이전에 출혈3 .

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가 예였으며 이 중 예에서는 각8 2

각 차례와 차례의 재발성 출혈의 병력이 있었다 반복2 3 .

되는 미세출혈이나 병변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었던 환자는 모두 명이었으며 명의 환자7 3

에서는 반복되는 간질발작이 있었다.

정위방사선수술 이전의 치료로는 미세수술을 시행 받은

경우가 예에서 있었고 나머지 환자들은 어떤 치료도 시3

행 받지 않았다 환자군의 특성은 과 같다. Table 1 .

정위방사선수술은 서울대학교 치료방사선과에서 개발한

선형가속기형 시스템을 이용하였다Green-Knife .8) 선형

가속기는 사의 를 이용하여Varian Clinac 2,100C 6 MV X

선을 사용하였다 모든 예에서 단일 회전중심점을 이용하.

였으며 직경 중앙값 의 원형 콜리메14 28 mm ( 16 mm)˜

이터를 사용하였다 병변의 부피는. 0.5 4.4 cm˜ 3 중앙값(

1.5 cm3 이었다 방사선량은 회전중심점 선량의) . 50˜

중앙값 등선량곡면 기준으로 중80% ( 80%) 14 24 Gy (˜

앙값 이었다 최대선량은 중앙값16 Gy) . 18.8 31.4 Gy (˜

였다 처방선량은 병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결22.5 Gy) .

정되었다 정위방사선수술 후 추적관찰은 치료 후 개월. 1

과 이후 개월 간격으로 신경학적 진찰을 시행하였으며3

는 처음 년간은 개월 간격으로 이후는 년 간격으MRI 1 6 1

로 시행하였다.

결 과

추적관찰은 모두 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추적관찰10 .

이 시행되지 못한 예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적관찰1 .

기간의 중앙값은 개월이었고 범위 개월 이 기간49 ( : 8 73 )˜

동안 예가 재출혈하였으며 재출혈 시기는 개월 후 및2 8

개월 이후였다 재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소64 . MRI

견은 완전관해를 보인 경우가 예 크기가 감소한 경우가3 ,

예 변화가 없는 경우가 예에서 관찰되었다 정위방사5 , 2 .

선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의 변화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었

던 예 중 예는 증상호전 예는 무변화 예는 증상이7 3 , 2 , 3

악화되었다.

정위방사선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된 명 중 예3 1

는 정위방사선수술 개월 후에 재출혈이 있었던 경우로8

정위방사선수술 시행 이전에 출혈의 병력이 없었던 환자

로 뇌간에 위치한 직경 의 병변에 를1.7 cm 14 Gy 70%

등선량곡면 기준으로 정위방사선수술을 시행한 경우였다.

다른 예는 정위방사선수술 개월 후에 재출혈이 일어난1 64

경우로 정위방사선수술 이전에 회의 출혈 병력이 있었던1

환자였다 병변의 위치는 뇌간이었으며 직경 의 병. 1.5 cm

변에 를 등선량곡면 기준으로 정위방사선수술16 Gy 80%

을 시행하였다 재출혈의 증거 없이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

Table 1. Characteristics of Cavernous Angioma

Characteristics No. of cases

Cavernous angioma/All SRS* cases 11/95 (12%)
Sex

M F： 7 4：
Age (median) 18 56 years (37)˜
Site

Brainstem 5
Cerebellum 2
Thalamus 1
Other cerebrum 3

No. of bleeding
0 3
1 6
2 1
3 or more 1

Symptoms
Neurologic deficit 7
Seizure 3

Previous treatment
Surgery 3
None 8

*SRS: Stereotactic radi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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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는 정위방사선수술 시행 이전에 회의 출혈병력이1 2

있었으며 를 의 등선량곡면 기준으로 정위방사14 Gy 50%

선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강조 영상에서 병변 주위T2 MRI

의 부종이 관찰되었고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여한 이후

정도의 활동도를 유지하였다 이후 시행한ECOG 1 . MRI

소견상 병변은 크기는 줄었으나 계속 관찰되고 있다.

신경학적 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강조 영T2 MRI

상에서 병변 주위의 부종이 관찰된 경우가 예 있었다 각2 .

각 등선량곡선 기준 등선량곡선 기준70% 22 Gy, 75%

정위방사선수술 후 각각 개월 개월에 뇌부종16 Gy 6 , 11

이 관찰되었다 이때의 뇌부종은 일시적으로서 이후 각각.

개월 개월 이후에 시행한 영상에서는 모두 소실12 , 6 MRI

되었으며 이 예에서는 뚜렷한 병변의증거가 소견에2 MRI

서 관찰되지 않았다 이 예에서는 모두 특별한 치료 없이. 2

과 의 활동도를 보이고 있었다 정위ECOG 1 0 (Table 2).

방사선수술로 인하여 두통이나 오심 구토 등의 급성 부작,

용을 보인 예는 없었다.

고안 및 결론

의 치료판정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동정맥기AOVM

형 등과는 달리 혈(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

관의 폐색을 입증할 만한 진단법이 없이 상의 변화만MRI

으로 그 관해를 짐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임상적으로는

재출혈의 유무만을 가지고 치료효과를 판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치료받지 않은 의 자연경과에 대하여 충AOVM

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9)

문헌에 따르면 의 출혈 위험은AOVM 0.25 0.7%/year˜

정도로 보고하고 있으나10,11) 보고에 따라서는 까지29.8%

도 보고하고 있어 환자군내에서도 반복출혈의 고AOVM

위험군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아직 고위험군에 대해

서는 그 대상이 명확이 정의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

다.12)

재출혈 방지에 대한 정위방사선수술의 효과는 활발히

보고되고 있는데 등은 이전에 출혈의 병력이Kondziolka

있었던 명의 해면상혈관종 환자에 대해 정위방사선수술47

을 시 행 한 결 과 치 료 전 연 간 의 출혈률이정위방사선32%

수술 후 첫 년 동안 로 감소함을 보고한 바 있다2 8.8% .7)

또한 정위방사선수술 후 출혈 빈도가 정위방사선수술 전

에서 로감소됨을보고한저자도있다29.8% 3.2% .12) 하지

만 등은 명의 뇌간에 위치한 해면상혈관종 환자Liscak 25

에서 정위방사선수술 전 출혈률이 연간 였는데 반하여4%

정위방사선수술 후의 연간 출혈률이 로 치료전후로6.8%

차이가 없으며 정위방사선수술이 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

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3) 국내

의 경우 김 등이 정위방사선수술 후 년 내에 예 중1 11 3

예에서 재출혈이 일어났으며 이후로는 재출혈이 관찰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분석이 시행된

예 중 정위방사선수술 후 년 내에는 단 예에서만 재10 1 1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정위방사선수술 후 개월의 시점에64

서 예의 재출혈이 발생하였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1 .

렵지만 이 환자가 받은 선량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선량이

었고 계속 병변의 크기가 안정적인 상태로 추적관찰 중이

었던 바 정위방사선수술이 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과를 변

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과는 달리 의 경우 정위방사선수술 시행 후AVM AOVM

나타나는 부작용의 빈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Weil

등은 뇌간에 발생한 해면상혈관종 환자 명에 대해 정위6

방사선수술을 시행한 결과 명의 환자에서 영구적인 신경3

학적 장애가 일어남을 보고하고 있고15) 등은Kondziolka

명의 환자 중 인 명의 환자에서 부신피질47 AOVM 26% 12

호르몬의 투여를 필요로 하는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났으

며 이중 명 에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있음을2 (4%)

보고하였다.7) 저자들은 과 비교하였을 때 의AVM AOVM

경우 같은 선량에서도 신경학적 부작용의 정도가 심하며,

처방선량과 부작용의 빈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고 등도 처방선량과 부작용 간에 상관Tsien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12) 이에 반하여

등은 부작용과 관련된 예후인자로 처방선량을Karlsson

들고있으며 등도 신경학적 장애와 처방선Amin-Hanjani

량간에통계학적유의성이있음을보고하고있어처방선량

과 신경학적 결손간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입증되고 있지는

Table2.Eventsaf terRadiosurgery in Cavernous Angioma

Type No. of cases Time*

Neurologic worsening
With bleeding 2 8, 64months
Without bleeding 1 8 months

Imagechange in MRI
With problem 0
Without problem 2 6, 11months

Death 0

*When the eventoccurred after radi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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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16,17) 본연구에서는 정위방사선수술 후 신경학적 결

손 을 보인 예가 있었는데 이 예에서는 최대선량 를1 28 Gy

받은 경우였고 임상증상 없이 상의 변화만을 보인 예MRI 2

에서는 각각 와 로 전체 환자의 최대선량31 Gy 21.3 Gy

중앙값인 보다 고선량을 받은 경우가 예 저선량22.5 Gy 2 ,

을 받은 경우가 예로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처방선량과 부1

작용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하겠다.

미세수술의 기법의 발전으로 깊게 위치한 병소이거나

뇌간에 위치한 병소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성공적으

로 수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수술 후의 부작

용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이 사실이다 등. Amin-Hanjani

은 미세수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후향적 결과분석에서 수

술 후 부작용의 빈도를 까지 보고하였으며 에서27% 6.2%

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18) 이

보고에서는 병소의 위치가 뇌간인 경우에 부작용의 빈도

가 높다고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정위방사선수술은 수술이

어려운 부위의 의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생각될 수AOVM

있으며 그 부작용 역시 크지 않은 치료법이라 하겠다 하.

지만 일반적으로 에 비해 부작용이 높게 보고되고 있AVM

는 바 대상환자군의 선정과 처방선량 결정 등에 보다 유의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해면상혈관종에 대한 정위방사선수술은 재

출혈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 부작용 또한

크지 않았으나 재출혈에 대해서는 추적관찰을 충분한 기

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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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of LINAC Radiosurgery for a Cavernous A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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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stablish the role of stereotactic radiosurgery using a linear accelerator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cavernous angioma.
Materials and Methods: Between February 1995 and May 1997, 11 patients with cavernous angioma
were treated withstereotactic radiosurgery using a linear accelerator. Diagnoses were based on the
magnetic resonance imaging in 8 patients, and the histological in 3. The vascular lesions were
located in the brainstem (5 cases), cerebellum (2 cases) thalamus (1 case) and cerebrum (3
cases). The clinical presentation at onset included previous intracerebral hemorrhages (9 cases)
and seizures (2 cases).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a a linac-based radiosurgery. The median
dose ofradiation delivered was 16 Gy rangingfrom14to24Gy,whichwastypical lyprescribedto
the 80% isodose surface (range 50 80%), corresponding to the periphery of the lesion with a˜
single isocenter. Ten patients were followed-up.
Results: The median follow-up was 49 months ranging from 8 to 73 months, during which time
two patients developed an intracerebral hemorrhage, 1 at 8 months, with the other at 64 months
post radiosurgery. One patient developed neurological deficit after radiosurgery, and two
developed an edema on the T2 weighted images of the MRI surrounding the radiosurgical target.
Conclusion: The use of stereotactic radiosurgery in the treatment of a cavernous angioma may be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rebleeding, and can be safely delivered. However, a longer
follow-up period will be required.

Key Words: Cavernous angioma, Stereotactic radio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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