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컴퓨터 단층 촬영 (CT) 은 특히 임상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근육 분석을 위한

매우 유망한 방법으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의 적용은 근육량을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

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L3 요추 수준의 축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근육을 포괄하는 골격근

영역 (SMA)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1]. SMA의 경계

는 특히 -29에서 +150 하운스필드 단위 사이의 사

전 결정된 임계값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포

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SMA 지수를

계산했다. 이러한 지수는 키, 체중 및 체질량 지수

(BMI) 에 대해 조정되어 이러한 생리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SMA를 구한다[2, 5]. 그러나 대부분의 기

존 연구에서는 L3의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장의 슬

라이드에서 기준 슬라이드를 정해 해당 단면적 상의

근육량을 측정하였으나 우리는 L3 영역의 전체를

대상으로 근육량을 측정하여 정량화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부 CT 영상에서 L3 부위의 근

육량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T-score를 기반으로 근감소증 진단을 자동화하고, 4

가지 간 질환 환자의 L3 부위 근육량을 측정하여

근감소증과의 상관성과 유병률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2. 근감소증 자동 진단 지원 시스템

2.1 근감소증 자동 진단 지원 시스템 구성

(그림 1) 근감소증 진단 처리 과정

근감소증 자동진단 지원 시스템은 우리가 개발한

M3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4]. 그림 1과 같은 순서

로 처리된다. 자동진단을 위해서는 복부의 CT Data

와 해당 환자의 Body_info, 즉 키, 몸무게, 나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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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적으로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성 근감소증 시장이 골다공증 시장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단 방법으로 의료영상기반으로 근육량을 인공지능 기술로 측정하여 근

감소증 진단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부 CT 영상에서 L3 부위의 

근육량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준을 이용하여 아시아 피험자의 T-score를 기반으로 근감소증 진단을 자

동화하였다. 특히 복부 CT영상의 업로드와 함께 자동으로 근육량을 측정하여 개인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근감소증 진단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4가지 간 질환 

환자의 L3 부위 근육량을 측정하여 근감소증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양한 기저 질환과 근감

소증과의 연관성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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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먼저 CT Data를 업로드 하

게 되는데 이때 익명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Body_info까지 입력하게 되면 분석을 위한 준비가

끝나게 된다. 그 후 Process가 수행되는데, 이 때

L3 영역을 자동으로 Classification하고 그 영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영상에서 근육과 피하지방, 내장지

방으로 구분하는 Segmentation이 자동으로 진행된

다. 마지막으로 Segmentation된 영상에서 근육과 피

하지방, 내장지방에 대한 볼륨값을 측정하고

Body_info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와 T-score를 계산

하는 공식[3]에 의해 근감소증 상태를 제공한다. 이

러한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T-score 컷오프 포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따랐다.

근감소증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T-score < -2.0을

사용했을 때, 현재 컷오프 포인트는 남성 5.18, 여성

4.01이였다. 기존 논문[3]에서 제시한 값과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수집한 영상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 다음 그림 2는 처리과정에

따른 각 단계별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자동진단 지원 시스템 플랫폼 상에서 각 단계별

처리 결과

다음 그림 3은 T-score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결과

로 개인별 근감소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개인별 근감소증 진단 결과

2.2 시스템을 이용한 근감소증 진단

우리는 근감소증 연구를 위해 4가지 간 질환에 대

한 연령별 SMA 및 SMI 분포를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지방간 데이터 세트는 각각의 모집단

크기에 따라 남성 3,818명과 여성 2,858명으로 구성

되었다. 연령대별로 SMA(cm2), SMA/Ht2,

SMA/Wt, SMA/BMI의 4가지 방법에 대한 분류와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3가지 간 질환(간

경변, 간염, 섬유증)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A)Fatty Liver, (B)Cirrhosis, (C)Hepatitis, 
(D)Fibrosis

2.3 근감소증 분석 결과

연령과 성별로 구분한 간질환자 중 30대에서 60대

사이의 환자에서 근감소증의 유병률을 나타낸 결과

는 그림 5와 같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유병률이 증가하였으며, 간섬유화의 경우 40대

여성에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별 유병률은 간섬유화가 가장 높았고, 간경변증

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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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간질환자별 근감소증 유병률 비교 평가 결과

3. 결론 및 향후 연구

의료영상을 기반으로 근감소증 진단을 자동화하

고, 4가지 간 질환과 근감소증과의 상관성을 확인하

였다. 이는 다양한 질환과 근감소증의 연관성 연구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본 시스템에서는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여

T-score의 컷오프 포인트 값이 기존 논문에서 제안

한 값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은 젊은 그룹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했느냐(20-44, 20-49 etc)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

은 연구목적 그리고 대상질병군 그리고 연구설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정한 기준에 따라 컷오프 포

인트값에 의해 각각의 환자에 적용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4개의 간 질환만이 아닌 더 다양한

기저질환과 근감소증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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