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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rare Regional Variant Guillain-Barre Syndrome 
Presenting Dysphagia and Hoarseness 

Joon-Sung Kim, M.D., Jeong-Yi Kwon, M.D.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t. Vincent Hospital

A 69-year old man had suffered from dysphagia with weight loss (15 kg) and hoarseness for 2 months.

His right gag reflex was decreased and tongue was deviated to the right side. All medical work-ups

including esophagogastroscopy, magnetic resonance image of brain, computed tomography of neck and

chest, and bronchoscopy did not show any abnormalities. Right vocal cord palsy was revealed through the

laryngoscopic examination. He was referred to the electromyography clinic to rule out progressive bulbar

palsy. Electrodiagnostic examinations showed right superior laryngeal neuropathy with peripheral motor

sensory axonal neuropathy.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examination showed severe pharyngeal dys-

function. At 4 months after the onset of symptom, clinical and electrophysiological improvement was

noted. This patient has many clinical features resembling those with Guillain-Barre syndrome (GBS), and

hence this transient unilateral vagus and hypoglossal neuropathy with peripheral neuropathy may repre-

sent a rare regional variant, that is, a cranial form of G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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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귈랑-바레 증후군은 비교적 칭적인 진행성 위약과

반사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탈수초형 혹은 축삭 다발신

경병증이다.1,2 매우 드물게 뇌신경의 이상을 보이는 국

소형 변형 귈랑-바레 증후군이 보고되고 있으나,3,4 이

역시 비교적 칭적인 침범 양상을 보이며, 일측성 이

상은 매우 드물다.5 저자들은 연하곤란과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일측성 미주신경 및 설하신경 마비를

동반한 귈랑-바레 증후군 1례를 경험하 기에 이를 보

고하는 바이다.

증 례

평소 건강하던 69세 남자가 두 달 전부터 시작된 연

하 곤란과 애성을 주소로 내원하 다. 처음 발병 시 식

사 중 잦은 기침, 비 역류 (nasal regurgitation) 등

이 있었으며, 이 증상은 한 달 동안 점점 심해졌고, 두

달간 약 15 kg의 체중이 감소하 다. 약 40~50일 전

부터‘쉰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 다. 상기 증상으로

인근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뇌 자기공명 상, 경부

전산화단층촬 등을 시행하 으나 특이 소견은 없었

다. 정 검사를 위해 본원 호흡기내과로 전원 되어 흉

부 전산화단층촬 ,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 으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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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다.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후

두내시경 검사 상 우측 성 마비가 발견되었고, 신경

과 협진 상 진행구마비(progressive bulbar palsy)를

감별하기위해 근전도 검사가 의뢰되었다. 

근전도실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환자의 정신

상태는 명료하 고, 검사에 협조적이었다. 뇌신경검사

상 우측 구역 반사가 좌측과 비교시 감소되어 있었으

며, 혀를 내 었을 때 오른 쪽으로 편향되었으나, 혀의

섬유소연축이나 위축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지의 수부

내재근력이 약간 감소된 것 이외에는 정상 소견이었으

며, 감각 저하는 없었다. 심부건반사는 상하지에서 모

두 감소되어 있었으며, 무릎반사 및 발목반사는 양측에

서 유발되지 않았다. 바빈스키 반사, 호프만 반사는 음성

이었다. 소뇌 기능 검사 상, 손가락-코시험, 급속교 운

동, 종슬경시험은 정상이었고, 일렬 보행 가능하 으나,

동적 균형 유지 검사에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 다. 

상하지에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 으며(Table 1),

상지에서 양측 척골신경 감각신경 전도속도가 약간 감

소되어 있었으며, 우측 척골신경 감각신경 전위의 진폭

감소가 관찰되었다. 하지에서 양측 천비골신경 및 우측

비복신경 감각신경 전위가 유발되지 않았으며, 좌측 비

복신경의 감각신경 전위의 진폭 감소를 보 다. 양측

비골신경, 경골신경 복합근활동전위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었으며, 전도속도가 감소되어 있었다. 경골 및 비골

신경 F 파는 양측에서 유발되지 않았다. 안면 신경 전

도검사와 순목반사검사 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침근전도 검사 상, 안정시 양측 비복근, 모지외전근 및

장무지신전근에서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었으며,

하지의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지배 근육들에서 진폭이

큰 다상성 활동전위들이 관찰되었고, 동원양상이 감소

되어 있었다. 우측 윤상갑상근에서 안정시 많은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었으며, 운동단위 활동전위는 동원되

지 않았다. 그러나 교근, 혀, 좌측 윤상갑상근 및 상지

의 검사된 근육들에서 정상 소견이었다. 요추부 5번,

천추 1번 척추주위근에서 약간의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

찰되었다. 이상 근전도 소견 상 우측 미주신경 마비 및

말초 운동-감각 축삭 다발신경병증이 의심되었으며, 양

측 요추 5번, 천추 1번 신경병증을 감별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되었다.

뇌척수액 검사 상 단백질은 75 mg/dl 로 약간 증가

되어 있었으며, 혈구는 관찰되지 않았다. 요천추부 자

기공명 상 상 요추부의 퇴행성 추간판 병변이 요추 2-

3번부터 요추 5번-천추1번까지 관찰되었으며, 조 증

강은 없었다. 이튿날 시행한 비디오연하검사 상, 구강

기에 이상은 보이지 않았으며, 연하 반사의 지연이 관

찰되었다. 액상 식이에서 관통을 보 으며, 모든 식이

에서 우측 이상동과 후두개곡에 50%이상의 잔류가 관

찰 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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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erve Conduction Study Results

Nerves Distal Latency (ms) Amplitude (mV) Conduction Velocity (m/s)

Motor Studies

Peroneal, R1) 4.2 1.003 37

Tibial, R 4.1 2.745 34

Median, R 3.2 6.680 52

Ulnar, R 3.1 6.719 52

Peroneal, L2) 5.3 0.883 36

Tibial, L 3.2 1.617 34

Median, L 3.5 6.628 50

Ulnar, L 3.4 6.680 56

Sensory Studies

Superficial Peroneal, R NE3)

Sural, R NE

Median, R 2.7 13.80 52

Ulnar, R 3.2 8.489 44

Superficial Peroneal, L NE

Sural, L 3.4 3.971 41

Median, L 2.7 18.18 56

Ulnar, L 3.0 10.3647

1. R: Right, 2. L: Left, 3. NE: Not evoked



임상 증상과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우측 미주신경 및

설하신경 마비를 동반한‘귈랑- 바레 증후군’이 의심되

었으며, 발병 후 이미 두 달이 경과한 시점으로 임상

증상이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면역 요법은 시행하지 않

았다. 퇴원 시 음식물을 한 번에 소량씩 천천히 섭취하

고, 반복 삼킴을 하도록 교육하 다. 두 달 후 추적 관

찰 시 환자는 연하 곤란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 으며,

뇌신경 검사상 설하신경 마비의 호전이 관찰되었고, 비

디오연하검사 상 종전에 관찰되었던 인두기 이상의 현

저한 호전이 관찰되었다(Fig. 1). 신경전도검사상 변화

는 보이지 않았으나, 침근전도 검사 상 우측 윤상갑상

근 및 양측 하지에서 관찰되었던 비정상 자발전위가 소

실되었다. 우측 윤상갑상근에서 동원 양상의 증가가 관

찰되었으나 좌측에 비해 여전히 감소되어 있었다. 

고 찰

귈랑-바레 증후군은 이완성 무반사성 마비를 특징으

로 하는 급성 다신경근성 신경병증 (polyradiculoneu-

ropathy)으로 뇌척수액에서 혈구의 증가는 보이지 않

으면서 단백질의 증가를 보인다.1,2 이는 감염과 연관된

후천성 면역 매개 질환으로 말초신경, 감각 및 운동 척

수 신경근 및 뇌신경의 변성이 원인이다. 지난 15년간

의 연구에 의해 귈랑-바레 증후군은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2) 급성 운동-감각 축삭 신경

병증, (3) 급성 운동 축삭 신경병증, (4) 급성 감각 신

경병증 등의 임상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는 것이 알려졌

다. 그 밖에 Fisher 증후군, 구강인두 변형 등과 같은

급성 자율신경기능이상을 보이는 국소형 변형 등이 있

으며, 이들 국소형 변형과 귈랑-바레 증후군의 중첩증

후군도 보고 된다.2

국소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귈랑-바레 증후군 유형은

운동실조, 무반사, 안구마비를 특징으로 하는 Fisher

증후군이다. 그 밖에 특발성 뇌 다발신경병증,6 인두-경

부-상완 위약, 요추부 다발성신경근병증, 감각이상을

동반한 안면마비 또는 외향신경마비 등이 있다.7 귈랑-

바레 증후군에서 주로 침범하는 뇌신경은 운동 신경과

혼합 신경으로 동안신경, 안면신경, 설인신경, 미주신

경, 설하신경 등이다.5,7 이들은 주로 칭적으로 이환

되며, 일측성 마비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5 따라

서 지속적으로 일측성 뇌신경 마비를 보이는 경우 귈

랑-바레 증후군 이외의 질환을 감별하여야 한다. 본 증

례와 같이 하부 다발신경병증을 보이는 경우 감별하여

야 할 다른 질환으로는 사코이드증, 당뇨, 보렐리아증,

두개저와 뇌간의 침윤성 병변 및 종양 등이 있다.3

Munsat과 Barnes4는 급성 다발성 뇌신경병증 5례

를 보고하 는데, 그 중 3례에서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연하곤란과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국소성 변형 귈랑-바레 증후군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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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itial asymmetric dysfunction of pharyngeal phase (A) in videofluoroscopic swallowing examination improved greatly (B) at

4 months after the onset of symptom.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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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 으며, 1례에서는 발병 직진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시행하 다고 하 다. 양측 안구마비, 양측 안

면 마비가 4례에서 관찰되었으며, 3례에서는 연수 기능

이상, 운동 실조, 건반사 소실이 있었고, 2례에서 양하

지 원위부의 감각이상이 있었다. 이 중 3례에서 뇌척수

액의 단백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5례 모두 5개월 이내

증상이 호전되어, 임상 양상이 귈랑-바레 증후군과 유

사하 으므로, 귈랑-바레 증후군의 국소성 변형(cra-

nial form, 뇌형)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하 다. 본 증

례도 이들의 임상상과 매우 유사하며, 말초신경병증이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었고, 추적 시 호전을 보인 점으

로 보아 매우 드문 국소형 변형 귈랑-바레 증후군으로

판단된다. 

다발성 뇌신경병증을 보이는 국소형 변형의 경우, 귈

랑-바레 증후군의 특징적인 임상상인 급성 상행 마비가

아닌 국소 신경학적 이상을 주소로 내원하므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간과되기 쉽다. 본 증례와 같이 연하 곤란

을 주소로 내원하는 귈랑-바레 증후군의 보고는 드문

데, Sakkibara 등5은 연하 곤란과 함께 좌측 안면신

경, 설하신경 및 횡경막신경 마비와 목과 양팔의 위약

을 보인 인두-경부-상완 위약 형태의 귈랑-바레 증후군

1례를 보고하 다. Munsat과 Barnes4는 유행성 이하

선염을 않고 난 후 보챔, 보행 이상, 애성, 연하 곤란

및 비 역류를 주소로 내원한 14개월 여아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후 수부 이상 감각, 구음 이상, 연하 곤란 및

비 역류를 보 던 40세 여자의 증례를 보고하 다. 

Fisher 증후군의 26~40%에서 연하 곤란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8 이는 안면 및 구강인두근육 등 연하

에 관여하는 여러 근육들이 뇌신경들의 지배를 받고 있

기 때문이다. 특히 설인신경과 미주신경은 연하 시 인

두기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지배하는 주요 신경이다.9 본

증례에서 설인신경의 이상이 동반되어 있었는지는 확실

하지 않지만, 우측 구역 반사의 감소, 인두기의 심각한

기능 이상 등으로 미루어 미주신경과 함께 이환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Chen 등10은 14명의 연하

곤란을 보인 귈랑-바레 증후군 환자를 상으로 비디오

연하검사를 시행하 으며, 구강기 보다는 인두기의 이

상이 더 심하 고, 부분의 환자들에서 발병 후 4~5

주 내에 호전을 보 으나, 8주 후에도 중등도의 이상을

보인 환자도 있었다고 하 다. 본 증례에서 인두기의

이상은 발병 후 한달 사이에 진행하여 두 달까지 정점

에 도달하 다가, 4달 후에는 회복되는 양상이었으나

완전하지는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미주신경의 분지인 상후두신경의

지배 근육인 윤상갑상근만을 검사하 고, 반회후두신경

지배 근육인 갑상피열근은 기술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않았으나, 후두내시경 검사 상 우측 성 마비를 확인

한 바 반회후두신경도 동시에 침범 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밖에 미주신경은 많은 부교감신경 섬유를 포함

하고 있으며 이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주신경의 체성원심신경만을 평가하 다는 약점이 있

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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