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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ObjectivesZZThyroidectomy for Graves’ disease is a rapid, safe, highly 
successful treatment modality. Also thyroidectomy allows pathological examination for di-
agnosis of suspected cancer. However, the extent of thyroidectomy in Graves’ disease is still 
controversia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ppropriate surgical extent by compar-
ing the postoperative outcomes of two groups of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who underwent 
total or less than total thyroidectomy. 
Subjects and MethodZZWe carried out a retrospective review of 33 patients who underwent 
thyroidectomy for Graves’ disease from January 2001 to December 2010. We investigated the 
postoperative thyroid hormone function and complication rate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y-
roidectomy. 
ResultsZZAmong the 33 patients with Graves’ disease, 19 patients underwent total thyroidec-
tomy, six patients bilateral subtotal thyroidectomy (BST) and eight patients lobectomy and 
contralateral subtotal lobectomy (LCSL). Postoperative hypothyroidism, euthyroidism, and 
hyperthyroidism occurred in 27 (81.7%), 2 (6.1%) and 4 (12.2%) patients, respectively. Post-
operative recurrent hyperthyroidism was observed in 2 (33.3%) patients of BST and in 2 
(25.0%) of LCSL. One patient was found with permanent hypoparathyroidism, and two with 
transient vocal cord paralysis. According to histopathologic report, nine patients were accom-
panied with thyroid cancer. 
ConclusionZZThyroidectomy for Graves’ disease has high success rate, low recurrence rate 
and low complication rate. In terms of surgical extent, total thyroidectomy is a more appropri-
ate procedure because of its low recurrence of hyperthyroidism.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1;54: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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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

으로,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용체 항체(thyroid-stimulating 

hormone-receptor antibodies)가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용체

를 자극하여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질환이다.1) 그레

이브스병의 치료목표는 갑상선 호르몬의 과분비를 억제시켜 

임상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고, 재발을 방지하며, 치료 후 정

상 갑상선 기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나, 현재 이러한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그레이브스병의 치료는 항갑상선제 등을 이용한 약물 요법,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 약물 요법의 

장점은 복용이 간편하며,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임신 중

이나 수유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안구합병증의 악화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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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 하지만 단점으로 발열이나 발진, 간

독성 등을 유발하며, 특히 과립백혈구 감소증과 같은 치명적

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4) 또한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요

법의 기간과 약물의 용량을 결정하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호전

되더라도 많은 경우 증상이 재발되며3) 약 15%의 환자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3)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는 방법이 간편하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으

나, 초 치료시 용량 결정이 어렵고, 치료 후 대부분의 경우 갑

상선 기능 저하를 초래하며,5)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갑상선 종대가 심한 경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3) 또한 치료 시작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시

간이 약 6주에서 6개월까지로 치료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고, 

증상의 재발이 많아 반복적 치료가 필요하며 그레이브스병의 

안구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3) 

한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는 약물 요법이 선호되고, 미국 등

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가 선호되어, 수술적 치료가 일

차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6) 수술은 빠르고 효과

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과분비를 억제시킬 수 있다.7) 또한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은 주로 약물 요법이나 방사성 동위원

소의 치료가 실패하거나 증상이 재발한 경우, 갑상선 선종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암종이 의심되는 갑상선 결절이 동반된 

경우, 환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가임기 여성인 경우, 기관

식도를 압박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 그 외 빠른 치료를 원하거

나 순응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이다. 한편 그레이브스병의 수

술 방법에는 갑상선 아전절제술, 전절제술 등이 있는데, 술 후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갑상선 절제술의 

범위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8)

이에 저자들은 그레이브스병으로 수술 받은 33예를 대상

으로 갑상선 절제술의 범위에 따른 술 후 갑상선 기능의 변

화 양상과 술 후 합병증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레

이브스병에서 갑상선 절제술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술 범위의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이비인

후-두경부외과에서 그레이브스병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시

행받은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4±14.54세(14~77)였고, 여성이 28예

(84.8%), 남성이 5예(15.2%)였다. 대상군의 술 후 추적 관찰 

기간은 7개월에서 63개월까지였으며 평균 26개월이었다.

그레이브스병의 증상 및 징후, 수술 적응증, 수술 전 처치 

방법 등을 조사하였고, 그레이브스병에서의 적절한 수술적 

절제 범위를 알고자 절제 범위에 따른 수술 전후의 갑상선 

호르몬 기능 변화,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의 변화와 술 후 합

병증 등을 분석하였다. 

수술 적응증으로는 약물 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된 경우

가 16예(48.5%)로 가장 많았고, 심한 갑상선 종대로 인하여 미

용적 또는 기능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9예(27.3%), 세침흡

인 세포검사 상 갑상선 암이 의심되었던 경우가 8예(27.3%)

였다. 

술 전 처치로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갑상선

제를 복용하였으며, 심계항진이 동반된 경우에는 ß-adren-
ergic 수용체 길항제를 같이 복용하였다. 갑상선 종대가 심하

여 수술 중에 출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술 전 10일간 Lugol 

용액을 복용하였다. 

갑상선 절제술로는 갑상선 전절제술,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

술, 일측엽 전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술의 3가지 술식

을 시행하였는데,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은 양측엽에서 각각 

갑상선 조직 2~3 gm을 남겨놓는 술식이며, 일측엽 전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술은 일측엽은 전절제하고 반대측에서 

갑상선 조직 3~6 gm 정도를 남기는 술식이다. 수술시 남기는 갑

상선 잔여량은 절제된 갑상선 조직에서 잔여 갑상선과 비슷

한 크기로 잘라 무게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일시적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절제술 후 저칼슘 

혈증 증상의 발현과 상관 없이 부갑상선 호르몬의 저하가 술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로 정의하였고, 영구적 부갑

상선 기능 저하증은 술 후 6개월 이후까지 부갑상선 호르몬의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로 하였다. 수술 전후 후두 내시경을 통

해 성대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반회후두신경의 손상 여부를 

관찰하였다. 술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된 성대 마비를 일시적 

마비, 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영구적 성대 마비로 정

의하였다. 술 후 혈종, 감염 등의 발생 여부도 조사하였다.

술 후 갑상선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자를 알

아보고자, 수술 범위,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SI), Anti-thyroglobulin antibody(Anti-Tg Ab), Anti-thyroid 

peroxidase antibody(Anti-TPO Ab) 등의 immunoglobulin, 

갑상선 조직 내 림프구 침윤에 따른 술 후 갑상선 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갑상선 조직 내 림프구 침윤 정도는 40배

율 시야에서 림프구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를 0등급, 

여포 형성 없이 림프구가 산재해 있는 경우를 I등급, 1~2개의 

소포가 관찰되면 II등급, 3개 이상의 소포형성은 III등급으로 

정하고, 배중심이 있는 경우를 IV등급으로 나누었다.

통계 분석으로는 갑상선 절제 범위에 따른 술 후 갑상선 

호르몬 기능 변화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Analysis of vari-
ance (ANOVA) test로 검정하였고, TSI, Anti-Tg Ab, 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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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O Ab 등의 immunoglobulin, 갑상선 조직내 림프구 침윤 

정도와 술 후 갑상선 호르몬 기능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95% 

이상(p-value＜0.05)으로 하였다.

결      과

그레이브스병의 증상 및 징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경부 종물(goiter)이 29예

(87.9%)로 가장 많았으며, 심계항진 20예(60.6%), 체중감소 

11예(33.3%), 쇠약감 11예(33.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안구

병증은 5예(15.2%)에서 호소하였다(Table 1). 

수술 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검사 및 갑상선 스캔 검사 

수술 직전 측정한 free T4는 10예(30.3%)에서 정상보다 높

았고, 15예(45.5%)에서 정상, 8예(24.2%)에서 정상보다 낮았다. 

TSH는 7예(21.2%)에서 정상보다 낮았고, 21예(63.6%)에서 

정상, 5예(15.2%)에서 정상보다 높았다. T3는 24예에서 검사

를 시행하였고, 6예(25.0%)에서 정상보다 높았고, 11예(45.8%)

에서 정상, 7예(29.2%)에서 정상보다 낮았다. Thyroglobulin 

antigen은 8예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6예(75.0%)에서 정

상보다 높았고, 2예(25.0%)에서 정상이었고, 정상보다 낮았

던 경우는 없었다. TSI는 19예에서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7

예(89.5%)에서 정상보다 높았고, 2예(10.5%)에서 정상이었다 

(Table 2). Anti-Tg Ab는 19예에서 시행하였으며, 8예(44.4%)

는 양성, 10예(55.6%)는 음성이었다. Anti-TPO Ab는 1예에서 

시행하였으며 양성이었다. 갑상선 스캔 검사는 17예에서 시행

하였으며 17예(100%)에서 모두 섭취 증가가 보였고, 2예(11.8%)

에서 냉결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술 전 검사 상 항진증 상태를 보였던 30.3%(10/33)는 수술받

기 수개월 전부터 항갑상선제를 복용하였음에도 호르몬 수

치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술 전 처치 및 수술 방법

총 33예의 환자 중 30예(90.9%)는 이전에 항갑상선제를 복

용한 경력이 있었다. 그 중 14예는 수술 1개월 전부터 16개월 

전 사이에 약 복용을 중단하였고, 10예의 환자는 수술 직전

까지 항갑상선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으며, 나머지 6예는 

수년 전 항갑상선제를 중지하였으나, 이후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재발되어 수술 직전까지 항갑상선제를 다시 복용하였다. 

술 전 갑상선 호르몬 기능 검사 상 10예(30.3%)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 상태, 15예(45.5%)에서 정상 기능, 8예(24.2%)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보였다. 심계항진 등의 심혈관계 증

상이 동반되었던 16예(48.5%)에서는 항갑상선제와 더불어 

ß-adrenergic 수용체 길항제를 복용하였다. 18예(48.5%)에서

는 수술 중 출혈을 줄이기 위하여 수술 10일 전부터 Lugol 용

액을 복용하였다.

술식으로는 갑상선 전절제술이 19예(57.6%)로 가장 많이 시

행되었고,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은 6예(18.2%), 일측엽 전절

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술은 8예(24.2%)에서 시행되었다 

(Table 3). 수술로 제거된 갑상선의 무게는 40 gm에서 523 gm 

Table 1. Symptoms and signs of Graves’ disease

Symptoms and signs Number of patients (n=33)(%)

Opthalmopathy 05 (15.2)

Goiter 29 (87.9)

Palpitation 20 (60.6)

Weight loss 11 (33.3)

Weakness and fatigue 11 (33.3)

Heat intolerance 10 (30.3)

Tremor 09 (27.3)

Dyspnea 05 (15.2)

Edema 03 (09.1)

Irregular menstruation 03 (09.1)

Headache 03 (09.1)

Nervousness 02 (06.1)

Nausea & vomiting 02 (06.1)

Table 2. Preoperative thyroid function test (fT4, TSH, T3, Tg, TSI)

Number of patients (%)

fT4 (n=33)

(0.93-1.7)

TSH (n=33)

(0.27-4.2)

T3 (n=24)

(80-200)

Tg (n=8)

(1.4-78)

TSI (n=19)

(0-1.5)

High 10 (30.3) 05 (15.2) 06 (25.0) 6 (75.0) 17 (89.5)

Normal 15 (45.6) 21 (63.6) 11 (45.8) 2 (25.0) 02 (10.5)

Low 08 (24.2) 07 (21.2) 07 (29.2) 0 (00.0) 00 (00.0)

fT4: free thyroxine, TSH: thyroid-stimulating hormone, T3: triiodothyronine, Tg: thyroglobulin, TSI: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Table 3. Extent of thyroidectomy in Graves’ disease

Extent of operations Number of patients (%)

Total thyroidectomy 19 (57.6)

Bilateral subtotal thyroidectomy 06 (18.2)

Lobectomy with contralateral 
subtotal lobectomy

08 (24.2)

Total 3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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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균 138 gm이었다. 

술 후 갑상선 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인자

수술 범위와 술 후 갑상선 호르몬 기능과의 관계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19예 중 19예(100.0%) 모두 기능 

저하가 유발되었다.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한 6예 중 

2예(33.3%)에서 술 후 갑상선 기능 저하, 2예(33.3%)에서 정상 

갑상선 기능, 2예(33.3%)에서 기능 항진이 재발되었다. 일측엽 

전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술을 시행한 8예 중 6예(75.0%)

에서 기능 저하, 2예(25.0.%)에서 기능 항진이 재발되었다(Table 

4). 갑상선 전절제술과 갑상선 부분 절제술 후 갑상선 기능 검

사 상, 정상 갑상선 기능이 유지되는 비율은 통계적으로 의미

가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p-value=0.172), 갑상선 부분 절제

술시 유의하게 전절제술에 비해 갑상선 기능 항진의 재발이 

많았다(p-value=0.024). 갑상선 부분절제술 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유발된 8예 중 3예는 술 후 1~3개월까지는 정상 갑상

선 기능을 유지하다가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유발되었고, 나

머지 5예는 수술 직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유발되었다.

림프구 침윤 정도와 술 후 갑상선 기능과의 관계

림프구 침윤 정도 0, I, II, III, IV등급에서 각각 18예(51.5%), 

4예(12.1%), 1예(3.0%), 3예(9.1%), 1예(3.0%)의 술 후 기능 저하

가 발생하였고, 0등급에서 4예(12.1%)가 재발하였으나 통계

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5). 

술 후 TSI, Anti Tg Ab의 변화 양상 및 술 후 갑상선 

기능과의 관계

술 전 검사상 TSI가 정상보다 높았던 17예 중 11예는 술 후 

6개월 이후에도 정상보다 높았고, 3예에서는 정상으로 되었

다. 술 후 6개월 이후까지 TSI 수치가 높게 측정된 11예 중 3

예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재발하였다. TSI가 정상 범위에 

속했던 2예 중 1예는 술 후 6개월 이후에도 정상이었으며, 갑

상선 기능 항진증이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 술 전 검사상 Anti-

Tg Ab가 양성이었던 8예 중 4예는 술 후에도 양성으로 나타

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재발한 경우는 없었다. 술 전 검

사 상 Anti-Tg Ab가 음성이었던 10예 중 3예는 술 후에도 음

성으로 관찰되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재발한 경우는 없었

다. Chi-square 검사상 TSI, Anti-Tg Ab와 술 후 갑상선 호르

몬 기능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갑상선 절제술의 범위와 술 후 합병증 유발과의 관계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 일측엽 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 모두 일시적 저칼슘 혈증이 유

발되었고,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1예(5.3%)에

서 영구적 저칼슘 혈증이 유발되었다. 세 수술군 사이에서 술 

Table 4. Association of postoperative thyroid function with extent of thyroidectomy in Graves’ disease

Extent of operations Hypothyroidism (%) Euthyroidism (%) Hyperthyroidism (%)

Total thyroidectomy 19 (100.0) 0 (00.0) 0 (00.0)

Bilateral subtotal thyroidectomy 02 (033.3) 2 (33.3) 2 (33.3)

Lobectomy with contralateral subtotal lobectomy 06 (075.0) 0 (00.0) 2 (25.0)

Total 27 (081.7) 2 (06.1) 4 (12.2)

Table 5. Postoperative thyroid function according to lymphocytic infiltration

Degree of lymphocytic infiltration
0 I II III IV

Hypothyroidism 17 (51.5) 4 (12.1) 1 (3.0) 3 (9.1) 1 (3.0)

Euthyroidism 01 (03.0) 1 (03.0) 1 (3.0) 0 (0.0) 0 (0.0)

Hyperthyroidism 04 (12.1) 0 (00.0) 0 (0.0) 0 (0.0) 0 (0.0)

Total 22 (66.7) 5 (15.1) 2 (6.1) 3 (9.1) 1 (3.0)

p-value＞0.05

Table 6. Complication of thyroidectomy in Graves’ disease

Complication Total thyroidectomy (%)

(n=19)

Bilateral subtotal
thyroidectomy (%)(n=6)

Lobectomy with contralateral
subtotal lobectomy (%)(n=8)

Transient hypocalcemia 15 (78.9) 10 (100.0) 4 (100.0)

Permanent hypocalcemia 01 (05.3) 00 (000.0) 0 (000.0)

Transient vocal palsy 02 (10.5) 00 (000.0) 0 (000.0)

Permanent vocal palsy 00 (00.0) 00 (000.0) 0 (000.0)

Hematoma 00 (00.0) 01 (010.0) 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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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저칼슘 혈증의 유발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Table 6).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 일측엽 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에서는 성대마비가 발생하지 않았

다.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2예(10.5%)에서만 

일시적 성대마비가 발생하였고, 영구적 성대마비는 발생하지 

않았다. 세 수술군 사이에서 술 후 성대 마비의 유발률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1예(10.0%), 일

측엽 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1

예(25.0%)에서 각각 술 후 출혈이 유발되었고, 갑상선 전절제

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는 술 후 출혈이 발생되지 않았다. 술 

후 창상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Table 6). 

조직학적 소견 

병리 조직 검사상 모든 예에서 미만성 갑상선 증식증 소견

이 관찰되었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동반된 경우는 3예(9.1%), 

선형 증식증이 동반된 경우는 2예(6.1%), 갑상선 암이 동반된 

경우는 9예(27.3%)로 나타났다. 이 중 갑상선 유두상 암이 동

반된 경우가 8예(24.2%), 여포상 암이 동반된 경우가 1예(3.0%)

였다. 

고      찰

그레이브스병의 수술적 치료는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갑상선 절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호르몬의 과분비를 억제하여 3~9주 이내에 빠른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7) 반면, 약물 요법은 최소 6~12개월의 

치료가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며,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역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둘

째, 수술 전 처치 및 술기의 발달로 합병증의 유발률이 많이 

낮아져 매우 안전한 치료 방법이다. 갑상선 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술 후 일시적 저칼슘 

혈증의 발생률이 6~20%, 영구적 저칼슘 혈증이 0~3%, 반회후

두신경 손상이 약 0~1%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9,10)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일시적 성대마비, 술 후 출혈은 각각 2예(6.1%)

에서 나타났으며, 창상 감염은 없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는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갑상선 절제술은 그레이브

스병의 치료에 있어서 높은 성공률을 가진다. 연구에 따라 수

술 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재발률은 0.7~9.8%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11,12) 약물 요법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에 

비하여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본 연구 결과에

서는 갑상선 부분 절제술을 시행한 4예에서만 갑상선 기능 항

진증이 재발되었고, 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19예 모두 갑상

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재발은 없

었다. 이처럼 그레이브스병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은 성공률

이 매우 높은 효과적인 술식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수술을 

통해 조직학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된 

환자 중 15~20%에서 갑상선 결절이 동반되며,14) 그레이브스

병에서 냉결절이 동반된 경우 약 45.8%에서 갑상선암이 동반

된다고 알려져 있다.14) 또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그레이브스

병에서 추적검사나 임상적으로 결절이 의심되지 않았던 경우

라도, 수술적 치료 후 우연히 갑상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2.1~ 

5%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15,16) 본 연구에서는 27.3%(9/33)

에서 초음파상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술 전 세침 흡인 검사를 

하여 갑상선암이 발견이 되어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였

고, 술 후 조직검사상 우연히 갑상선암이 진단되었던 경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술 전 검사상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나 

임상적으로 결절이 의심되지 않았던 경우라도, 암의 유발 방

지 및 조기 치료의 측면에서 갑상선 절제술이 보다 적절한 치

료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안구합병증이 동반된 

그레이브스병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통해 안구합병증의 악

화를 방지할 수 있다. 약물요법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경우, 치료로 인하여 갑상선 조직이 손상되어 갑상선 항체의 

분비가 증가되고, 안구에서 항체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이 증

가되어,15) 안구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안구합병증이 

동반된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자가 면역 반응이 증가되어, 기

능 항진증이 재발될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17) 하지

만 수술적 치료는 갑상선 절제술을 통해 갑상선 항체 분비의 

증가를 억제할 뿐 아니라, 기능 항진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안구합병증이 동반된 그레이브스병의 

경우에는 갑상선 절제술이 일차적 치료로 알려져 있다.18) 

이러한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술적 치료는 아직까지 많

은 단점이 있다. 첫째,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수술 시

행 수 개월 전부터 세심한 수술 전 처치가 필요하다. 둘째, 수

술 전 처치 및 술기의 발달로 합병증의 유발률이 많이 낮아

지긴 하였지만 많은 경우 술 후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으로 인

한 성대 마비, 부갑상선 손상으로 인한 저칼슘혈증, 술 후 경

부에 남는 상처 등의 합병증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셋

째, 수술적 치료는 약물 요법이나 방사성 동위 원소 치료에 비

하여 높은 비용이 든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

되어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여야 하며, 갑상선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 역시 단점이다.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갑상선 절제술의 안정성 및 효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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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보고되어 왔지만, 갑상선 절제술의 범위에 대해서는 많

은 논란이 있다. 술 후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갑상선 부

분 절제술시 얼마나 많은 양의 갑상선 조직을 남겨야 하는지

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

확한 기준은 없다. Palit 등16)은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총 4,656예의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분석하여, 갑상

선 절제술시 갑상선 잔여량을 조절함으로써 술 후 갑상선 호

르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갑상선 

잔여량과 술 후 갑상선 기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많은 연구

들에 따르면, 갑상선 부분 절제술시 갑상선 잔여 조직과 정

확한 술 후 갑상선 호르몬 기능 관계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한다.12,19) 술 후 갑상선 호르몬 기능은 갑상선 잔여량 이외에

도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갑상선 절

제술 후 갑상선 잔여 조직에 혈류의 공급이 적어져서 술 후 갑

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Hashimoto 병이 

동반된 경우에도 술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술 전 검사상 TSI가 높거나, 갑상선 안구합병증이 동반

된 경우 술 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갑상선 조직 내의 림프구 침윤이 많을수록 갑상선 자체에

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가 생산되어, 갑상선 절제

술 후 같은 잔여량으로도 기능 저하가 잘 생기고, 림프구 침윤

이 없을 경우, 갑상선 이외의 조직에서 자가항체가 생산되므

로, 술 후 기능 항진의 재발 가능성이 많다.19) 본 연구에서는 술 

후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하여 분석하였

고, 림프구 침윤, TSI, Anti-Tg Ab와 같은 갑상선 자가 항체의 

유무와 술 후 갑상선 기능 변화는 통계적인 연관성이 없으나 

수술의 범위에 따른 술 후 갑상선 기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갑상선 아전절제술시 유의하게 전절제술

에 비해 기능 항진의 재발이 많았다. 따라서 술 후 갑상선 호

르몬 기능은 여러 인자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조절되기 때문

에, 수술 후에 정확하게 갑상선 기능을 예측하고,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레이브스병의 수술방법에는 크게 갑상선 전절제술,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 일측엽 전절제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

술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양측 갑상선 아전절제술은 과거부터 

가장 보편화된 술식으로 양측에 2~3 gm 정도의 갑상선 잔여 

조직을 남김으로써 반회후두신경 마비나 부갑상선 기능저하

증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술식이다. 일측엽 전절제

술 및 반대측엽 아전절제술의 장점은 만약의 경우 갑상선 기

능항진증이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수술 범위가 

한쪽에 국한되기 때문에 재수술시 반회후두신경의 마비나 부

갑상선 기능저하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두 

수술 방법 모두 갑상선을 부분적으로 절제하여 잔여 조직이 

남게 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는 단점이 있다. 한편, 갑상선 전절제술은 술 후 필연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여 술 후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잔여 갑상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갑

상선 기능 항진증의 재발 빈도는 부분적 갑상선 절제술보다 

매우 낮다. 본 연구에서도 갑상선 전절제술시 모든 경우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였으며, 술 후 적정량의 갑상선 호

르몬 복용시 모든 경우에서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재발은 없었다. 즉, 부분적 절제술과는 

달리 갑상선 호르몬제의 조절을 통하여 술 후 갑상선 기능의 

조절이 가능하며, 수술 후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 될 수 있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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