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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첩운동과 활주운동을 하는 측두하악관절은 신체에서 가

장 복잡한 관절로 하악과두와 측두골의 관절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관절원판이 존재하며 하악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관절원판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 관절면의 기능적

요구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나 하악과두 골절, 악관절부위

의 감염 및 자가면역 질환 등에 의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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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omandibular joint(TMJ) ankylosis is characterized by the formation of bony or fibrous mass,

which replaces the normal articulation. Ankylotic block formation causes reduction of mandibular mobility,

particularly hindering mouth opening, due to a mechanical block of the condylar head in its roto-transfato-

ry motion. Surgery in TMJ ankylosis treatment entails complete ankylotic block removal and subsequent

arthroplasty, possibly with autologous tissue between articular surfaces or heterologous material to restore

the anatomic structure and normal function. Temporalis myofascial flap holds great promise for the recon-

struction of various maxillofacial defects. In more recent years, a pedicled temporalis myofascial flap has

been advocated in TMJ ankylosis surgery. Advantages of the temporalis myofascial flap in TMJ reconstruc-

tion include close proximity to the TMJ, adequate blood supply from the internal maxillary artery, and its

attachment to the coronoid process, which provides movement of the flap during function, simulating phys-

iologic action of the disc. 

This study evaluated 8 patients(11 TMJs) affected by TMJ ankylosis. All patients underwent surgical

treatment of the removal of the ankylotic block and subsequent interpositional arthroplasty with temporalis

myofascial flap. Bilateral TMJ ankylosis was observed in 3 patients(6 TMJs), right-sides in 3 patients,

left-sided in 2 patients. Epipathogenesis was traumatic in 6 patients(8 TMJs), ankylosing spondylitis in 2

patients(3 TMJs). In 3 patients coronoidotomy was underwent. Average follow-up was 16.8 months after

surgery, with a range of 7 to 28 months. No patients underwent additional TMJ procedures after the tem-

poralis myofascial flap. All patients showed a distinctive improvement both in articular functionality and

symptoms. We found that temporalis myofascial flap is very valuable in reconstruction of TMJ ankylosis. 

Key words : Temporomandibular joint(TMJ) ankylosis, Temporalis myofascial flap, Interpositional
arth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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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운동이 제한받는 악관절 강직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악

관절 강직증은 과두-원판 복합체와 측두골 관절면의 관절낭

내 골성 혹은 섬유성 유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악골의 개

구 및 측방운동을 제한하게 된다1,2). 또한 이로 인하여 하악

과두와 관절원판에 부착된 외측익돌근의 부착 변형이 나타

나 하악운동을 더욱 제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악관절 강직

증은 진성강직증과 가성강직증으로 구분되며 일차성 혹은

이차성 병인론을 가진다. 진성 강직증은 하악과두와 관절와

의 관절내 유착이 나타나는 경우이며 가성 강직증은 오훼돌

기의 과증식, 치료되지 않은 관골궁 골절, 방사선 치료에 의

한 측두근의 섬유화, 그리고 신경학적 결함 등과 같이 관절

외 원인에 의하여 하악골의 저운동, 운동저하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측두하악관절 자체내에 문제점을 가지는 일차성

병인론에는 패혈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질환 등이 관여하

며 이차성 병인론으로는 과두두부 골절등 외상에 의한 손상

이 주로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악관절 강직증은 개 외상

에 의하여 이차성으로, 편측성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연령에

서도 발생이 가능하나 성인에 비하여 유아기에 발생할 경우

악관절자체의 손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도의 안면 기형을

야기시키게 된다3-5). 

이러한 악관절 강직증은 그 손상위치 및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 외과적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전이개 혹은 이내

접근을 통하여 강직절편의 완전한 제거와 관절 성형술 및

자가조직 혹은 인공조직의 개재를 동반하는 개재 악관절 성

형술(interpositional arthroplasty)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5-7). 인공조직을 이용할 경우 이식편을 위한 공여부의

손상이 없고, 다양한 흡수성을 나타내는 자가이식편에 비하

여 흡수성이 적어 교합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악간고정

이 필요하지 않고, 이소성 골형성에 의한 재강직증의 위험

이 적을 수 있다는 이론적인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국소

적 증상이나 이물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의

발생으로 이의 제거가 필요할 수 있어 강직증의 재발 가능

성을 증진시키게 되며 인공조직으로 보철물이 사용될 경우

보철물의 변위나 골절 가능성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

리하여 현재는 갑개연골이식(conchal cartilage graft), 진

피이식, 늑연골이식 혹은 측두근 근막 피판 등의 자가조직

개재가 추천된다5,7,8-14). 

이중 중측두동맥과 심측두동맥을 주 가지로 하는 측두근

근막 피판은 안와제거 결손부위에 처음 사용된 이후, 기술

및 지식의 진보로 더욱 그 활용성이 증 되었다. 관골궁 하

방을 통하여 구강내로도 접근이 가능하며 부채꼴 양상의 비

교적 큰 피판을 형성할 수 있어 선천적 안면 결손, 악성종양

수술후 안면 재건등을 포함하여 악안면 역의 다양한, 광범

위한 결손의 해결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혈관 분포에 의하

여 전부분과 후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어 다른 해부학적 위

치에 존재하는 결손 재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악관절 수

술시에는 개재 조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측두골

과 하악과두사이에 혈관화 조직 피판이 개재되는 것으로 비

생조직이 개재되는 것보다 더욱 큰 생물학적 적합성을 나타

내며 악관절 부위와 근접거리에 있어 채취가 용이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부피를 제공할 수 있어 강직골

편의 제거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하악지의 고경감소를

보상할 수 있으므로 부가적인 골이식 없이도 하악골의 기능

재현에 유리하다5,14). 

본 연구에서는 악관절 강직증을 나타내는 성인 환자들에

서 수술전과 측두근 근막 피판을 통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

을 실시한 후, 임상적, 방사선학적 평가를 통하여 악관절 강

직증의 해소에 이용된 측두근 근막 피판의 유용성을 연구하

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3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

사를 통하여 진성 악관절 강직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중에

서 측두근 근막 피판을 통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받

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추시가 이루어진 8명의 환자, 11례

의 악관절을 상으로 하 다. 어떠한 환자도 이전에 악관

절 성형술등의 치료를 받은 과거력은 없었다. 6명의 환자들

Table 1. Patients to be Evaluated

No. of patients Age/sex Ankylosis location Etiology

1 29/M right trauma

2 44/F left trauma

3 38/M bilateral trauma

4 24/M left autoimmune disease

5 58/M bilateral trauma

6 37/M bilateral autoimmune disease

7 46/F left trauma

8 52/M right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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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2명의 환자들은 자가면역질환

의 악관절 관련으로 악관절 강직증을 나타내었으며 2명의

외상 환자와 1명의 자가면역질환 환자는 양측성 악관절 강

직증을 나타내었다(Table 1). 

2. 수술방법

측두와 부위로 3 혹은 4 cm 연장시킨 이내 접근을 통하여

피부, 피하 결합조직인 측두두정막(temporoparietal fas-

cia) 및 측두근막의 표층막(superficial layer of tempo-

ralis fascia) 수준까지 절개를 시행하고 예, 둔적박리를 통

하여 피판을 전방으로 견인한 후, 관골궁 상방에서는 측두

근막의 표층막에 절개를 시행하고, 하방으로는 이를 연결하

여 관골궁의 골막에 절개를 시행하 다. 이후 골막기자를

통하여 관절낭 외측부로 피판을 박리한 후, 관절낭에 절개

를 가하여 강직증을 나타내는 과두부위와 이의 적절한 성형

술을 위하여 전방의 관절융기부를 충분히 노출시켰다. 전방

혹은 내측 등으로 변위되어 부정유합된 과두의 강직절편을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형태의 강직절편을 확인하고 이를 관

절와 부위에서, 그리고 하방으로는 정상적인 골형태가 시작

되는 수준에서, 둥근 바와 골절단기, 그리고 골망치를 이용

하여 완전히 제거하 다(Fig. 1). 

특히 술후 기능적인 악화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측부

의 불규칙적인 골돌기를 골줄로 제거하 으며 관절와 부위

와 잔존 과두부위의 골편이 부드러운 형태가 되도록 하

다. 수술시 약 45 mm이상의 개구량을 나타내도록 부가적

으로 골편 정돈 (bone trimming)을 시행하 으며 필요한

경우 구강내 절개를 통하여 오훼돌기 절단술을 실시하 다

(Fig. 2). 

심측두동맥이 손상되지 않도록 골막, 측두근, 그리고 이에

부착된 측두근막의 심층막(deep layer of temporalis fas-

cia)을 잘 박리하여 피판을 형성하 으며 절제된 관절부위

로 피판의 긴장없는 적응과 피복이 이루어지도록 피판의 길

이와 폭을 형성하 다. 채득한 피판을 관골궁 상방을 통하

여 절제된 악관절 부위로 회전한 후, 측두근막은 남아있는

과두 골편부위를 향하고 피판의 골막은 측두와를 향하도록Fig. 1. Removed ankylotic block.

Fig. 2. Intraoperative view of mouth
opening to 45 mm.

Fig. 3. Repositioning of the flap. The
flap is turned and rotated over the
lateral edge of the fossa and into the
prepared joint. 

Fig. 4. Maximum mouth opening
gauged by graduated ruler postoper-
atively. The postoperative view
shows successful increase of mouth
op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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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시켰다. 이후 관절와 외측부 전, 후방과 부가적으로 남

아있는 과두부 하방의 골편에 골 구멍을 형성하여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하여 피판을 위치시켰으며 이개부와 측두부

는 층별 봉합하 다(Fig. 3, 4). 3일 내지 4일간의 악간고

정을 시행하고 2일 내지 3일간의 부드러운 소극적 물리치

료 후, 적극적인 개구운동을 시행하 다.  

3. 연구방법

상기의 환자들을 상으로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및

상기록을 토 로 하여 악관절 강직증과 관계된 임상적, 방

사선학적 요소를 평가하고 이의 수술 후의 상태 및 하악운

동 기능을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추시를 시행하고 난 후, 임

상적, 방사선학적으로 평가하 다. 원인 요소에 한 분석

에서 하악 과두 골절의 경우, 골절의 위치에 따른 분류는

Lindahl15)의 방법을 적용하여 과두두부 골절, 과두경부 골

절, 그리고 과두하 골절로 구분하 다. 

Ⅲ. 연구결과

1. 악관절 강직증의 원인 요소 및 관련된 방사선학적

소견의 분석

술전 강직증과 관계된 원인 요소를 분석하 고 술전 환자

의 파노라마 촬 , 악관절 단층촬 , 전산화 단층촬 및 자

기공명 상 등을 통한 방사선학적 평가를 통하여 악관절 강

직증과 관련된 특징적인 소견으로 과두위치, 강직증 양상,

그리고 과두 골변화 형태를 분석하 다. 과두의 골변화 양

상에서 과두 피질골의 형태를 유지하며 오목면이 나타난 경

우를 미란(erosion), 피질골이 파괴되어 하방의 수질골까지

관련되었을 경우를 흡수(resorption), 과두 피질골의 비

가 나타난 경우를 경화(sclerosis), 관절강 내로 석회화 조

각이 나타난 경우를 골돌기(osteophyte), 그리고 강직절편

과 분리되어 수복된 경우를 재형성(remodeling)으로 표기

하 다(Table 2). 

Table 2. Preoperative Radiographic Assessment Associated with Etiologic Factor of TMJ Ankylosis

No. 
Etiologic factor Condyle position Ankylosis pattern

Osseous change 

of patients of condyle

1 condyle head(R) anteromedial osseo-fibrous flat but no 

fracture displacement union erosion

2 condyle head(L) anteromedial osseo-fibrous erosion and 

fracture displacement union resorption

3 condyle neck(R), medial fibrous union(R,L) resorption(R)

subcondyle(L) displacement(R) remodeling(L)

fracture no displacement (L)

4 TMJ(L) ankylosing no displacement fibrous union erosion

spondylitis

5 condyle head(R), medial fibrous union(R,L) resorption

head(L) fracture displacement(R,L) and remodeling (R,L)

6 bilateral TMJ no displacement (R,L) fibrous union(R,L) erosion(R,L)

ankylosing spondylitis

7 condyle head(L) anteromedial osseo-fibrous union erosion and 

fracture displacement remodeling

8 condyle head(R) medial osseo-fibrous erosion and 

fracture displacement union re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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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악관절 강직증을 나타낸 6명의

환자들은 모두 하악과두 골절과 관련이 있었고 이중 2명은

양측성 과두 골절을 나타내었으며 자가면역 질환의 악관절

관련에 의하여 악관절 강직증을 나타낸 환자들은 모두 강직

성 척추염을 가진 환자들이 다. 수술전 환자의 파노라마

촬 , 악관절 단층촬 , 전산화 단층촬 및 자기공명 상

등을 이용한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과두 골절의 경우 전내방

으로의 변위가 많았으며 미란, 흡수, 그리고 재형성이 관찰

되었으나 특이한 경화, 골돌기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또한 과두 골절의 경우, 주로 골-섬유성 유합이 혼합되

어 나타나는 경향이 많았으나 골절편이 완전히 분리되었을

경우와 우측 과두경부 및 좌측 과두저 골절 환자의 경우 섬

유성 유합을 나타내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은 섬유성

유합을 나타내었고 과두 상부는 부분적으로 미란 형태를 보

으며 양측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경우 관절원판이 양측

모두에서 전방으로 변위된 것이 관찰되었다(Figs 5-10).   

2. 악관절 강직증의 원인 요소 및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후 증상과 관련된 임상

적 평가

술전 강직증과 관계된 원인 요소, 오훼돌기 절단술의 동반

여부, 추시기간, 술후 안정시와 저작시 악관절 부위의 동통,

그리고 합병증을 평가하 다(Table 3). 술후 동통과 관련

된 사항은 Helenius 등16)에 의한 설문방법을 이용하 다. 

양측성 과두골절 환자 중에서 우측 과두두부 골절과 좌측

과두경부 골절을 나타낸 환자의 경우, 수술시 양측 과두의

강직절편 제거 후에도 원할한 개구상태가 되지 않아 구강내

Fig. 5. Flat but no erosive change of anteromedial dis-
placed condyle in right condyle head fracture patient. 

Fig. 6. Resorption of lateral portion of medially displaced
right condyle in right neck and left subcondyle fracture
patient.  

Fig. 7. Erosion of superomedial portion of Lt. condyle in
ankylosing spondylitis patient of Lt. TMJ. 

Fig. 8. Lateral displacement of the stump of the frac-
tured Rt. condyle and medial resorption and remodeling
of bilateral condyle in bilateral condyle head fractur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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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를 통하여 우측의 오훼돌기 절단술을 시행하 으며 강

직성 척추염을 가진 환자들에서도 수술시 강직절편의 제거

와 함께 오훼돌기 절단술을 시행하 다. 모든 환자들은 7개

월에서 28개월까지, 평균 16.8개월의 추시 기간을 가졌으

며 Helenius 등16)에 의한 설문방법을 이용한 동통의 평가에

서 모든 환자들은 안정시와 저작시 증상의 완화 효과를 나

타내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추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모든 환자들은 안면신경의 측두지 손상을 포함하여 안면신

경 손상과 관계된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으나 4명의

환자, 5례의 관절부위에서 반흔과 관계된 심미적 문제와 전

이개부의 감각둔화를 호소하 다.  

3.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후

증상과 관련된 임상적 평가

악관절 강직증에서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

절 성형술 후, 술전 및 술후 최 개구량, 술후 최 측방 운

동량, 술후 개구시 측방변위등 하악운동과 관련된 요소를

평가하 다(Table 4). 최 측방운동량은 좌, 우측 부위로

칭성을 나타내고 7-10 mm의 운동량을 정상으로 평가하

으며 술후 개구시 측방변위의 진위여부는 정중선에서 2

mm 이상의 변위가 있을 경우, 측방변위가 존재하는 것으

로 평가하 다.  

모든 환자들에서 수술 후 최 개구량이 향상되었다. 수술

을 시행하기 전, 평균 10.2 mm의 최 개구량이, 술후에는

평균 39.0 mm의 최 개구량으로, 약 29 mm의 개구량이

향상되는 기능적 회복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측정하지 않았으나 최 측방운동량도 부분 좌,

우측이 비슷하 고 우측의 경우 평균 6.4 mm, 좌측의 경우

평균 6.5 mm로 정상적인 최 측방운동량에 근접하 다.

술후 개구시 측방변위에 한 평가에서는 3명의 환자에서

술후 개구시 측방변위를 나타내었다. 양측성 과두골절로 인

하여 우측부의 오훼돌기 절단술을 포함하여 양측 악관절 성

형술을 시행한 환자에서와 우측 과두골절로 인하여 오훼돌

기 절단술없이 우측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우측

으로의 측방변위가 나타났으며 좌측 악관절의 강직성 척추

염으로 동측의 오훼돌기 절단술을 포함하여 악관절 성형술

을 실시한 환자에서 좌측으로의 측방변위가 나타났다. 

4.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후

강직절편의 절제량, 잔존 하악지 고경과 하악운동

과의 관계

수술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파노라마 촬 을 통

하여 악관절 강직증을 나타내었던 부위의 강직절편 절제량,

잔존 하악지의 고경과 하악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상 학교병원 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Picture,

Fig. 9. Erosion of anterosuperior portion of Rt. (A) and Lt. (B) condyle and anterior displacement of Rt. (A) and Lt. (B) disc
in ankylosing spondylitis patient of bilateral TMJ. 

Fig. 10. Erosion and remodeling of anteromedially dis-
placed condyle in left condyle head fracture patient.  

AA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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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PACS)을 이용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에서 관절와의 최상방점(T), 잔존

하는 과두부의 정중점(C), 그리고 하악지 후연 접선과 하악

체 하연접선이 만나는 하악각점(G)을 계측하 다. 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을 통하여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T-G 길

이를 직접 측정하여 본래의 하악지 고경으로 추정하 으며

C-G 길이를 직접 측정하여 이를 술후 하악지 고경으로 추

정하 다. T-G에 한 C-G의 길이 비율을 통하여 원래의

하악고경에 하여 절제되는 강직절편의 정도를 간접적으

로 평가하 으며 이러한 결과들과 술후 최 개구량, 최 측

방운동량 및 개구시 측방변위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 물론 이러한 측정방법이 추시기간에 따른 골치유 반

응정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수평적 차원(transverse

dimension)을 포함하여 3차원적 구성요소를 반 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그 계측점의 연장선이 평행하지 않으므로 이

러한 방법을 통한 하악고경 감소 정도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써 직접 화면상에서

길이 측정이 가능한 의료 상저장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이 술후 하

악운동에 미치는 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이러한 방

법을 이용하 다(Fig. 11, Table 5). 

실제 하악고경의 감소정도는 아니지만 T-G에 한 C-G

의 비율을 통하여 절제되는 강직절편의 정도에 한 평가에

서 약 10%에서 17%의 감소가 나타났다. 통계학적 검사는

아니며 오훼돌기 절단술이 술후 개구시의 측방변위에 관여

하는 정도가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았지만 절제정도가 비교

적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16%, 17%의 감소를 나타난 환

자들에서 술후 개구시 하악골의 측방변위가 나타났다. 그러

나 강직절편의 절제정도와 술후 최 개구량 및 술후 최

측방 운동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Postoperative Clinic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Symptoms

No. Etiologic factor Follow-up period Coronoidotmy Postoperative pain Postoperative pain Complication

of patients (months) procedure in TMJ area at rest in TMJ on chewing

1 condyle head(R) 28 - no discomfort minimal discomfort none

fracture

2 condyle head(L) 25 - no discomfort no discomfort cosmetic unsatis

fracture faction

3 condyle neck(R), 19 coronoidotomy(R) mild discomfort(R) mild discomfort(R) none

subcondyle(L) no discomfort(L) minimal discomfort(L)

` fracture

4 TMJ(L) ankylosing 17 coronoidotomy(L) no discomfort minimal preauricular 

spondylitis discomfort parestheia

5 condyle head(R), 17 - minimal discomfort(R) mild discomfort(R) none(R)

head(L) fracture no discomfort(L) minimal cosmetic 

discomfort(L) unsatisfaction(L)

6 bilateral TMJ 13 bilateral minimal mild discomfort(R) preauricular 

ankylosing spondylitis coronoidotomy discomfort(R) paresthesia

minimal mild discomfort(L) (R, L)

discomfort(L)

7 condyle head(L) 10 - no discomfort no discomfort none

fracture

8 condyle head(R) 7 - minimal discomfort minimal discomfort none

fracture

R; right, L;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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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총괄 및 고찰

악관절 강직증은 주로 하악과두 골절과 같은 외상에 의하

여 관절내 손상, 혈종형성과 연이은 골절편 주변의 골형성

으로 측두부와 하악과두부의 골성 혹은 섬유성 유합이 나타

나는 것이며 이로 인한 하악의 저운동이 악관절 강직증의

발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악과두

골절의 경우 주로 분쇄골절 형태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의

정확한 관혈적 정복술의 어려움으로 비관혈적 정복술에 의

한 치료가 흔히 사용되는데 교합회복과 함께 조기의 적극적

인 물리치료의 병행이 성공의 열쇠를 좌지하나 이에 따르는

동통, 개구시 골절편의 걸림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개구

상태 유지가 어려워 악관절 강직증이 나타날 수 있다1,3). 또

한 외상에 의하여 악관절 강직증이 나타날 경우 관절원판

손상도 흔히 동반되므로 이의 효과가 개구제한의 악화에 더

Fig. 11. Distance measurement in panoramic view using
PACS after bilateral interpositional arthroplasty in bilateral
TMJ ankylosis patient due to bilateral condyle head frac-
ture.

Table 4. Postoperative Clinic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Mandibular Function
No. Preoperative Postoperative Maximal laterotrusion(mm) Deviation on 

of patients MMO(mm) MMO(mm) right lateral left lateral mouth opening 

1 13 39 8 7 no deviation

2 6 42 6 7 no deviation

3 4 37 6 6 right deviation

4 11 43 7 7 left deviation

5 10 38 6 6 no deviation

6 12 35 5 6 no deviation

7 16 44 8 8 no deviation

8 14 41 7 6 right deviation

MMO; maximum mouth opening.

Table 5. Correlation of Postoperative Mandibular Function with Proportion of Removed Ankylotic Block

No. of Postop. Corono-
Maximal laterotrusion Deviation  

Ankylosis T-G(mm) C-G(mm) C-G/T-G
idotomy

(mm) on mouth
patients MMO(mm)

R lateral L lateral opening

1 R 65.3 56.8 0.87 39 - 8 7 - 

2 L 65.3 57.5 0.88 42 - 6 7 - 

3 bilateral
67.8(R) 57.2(R) 0.84(R)

37 R 6 6 R 
66.0(L) 57.4(L) 0.87(L)

4 L 66.9 56.3 0.84 43 L 7 7 L 

5 bilateral
65.5(R) 59.2(R) 0.90(R)

38 - 6 6 -
67.0(L) 57.2(L) 0.85(L)

6 bilateral
64.6(R) 56.2(R) 0.87(R)

35 R, L 5 6 - 
65.9(L) 56.7(L) 0.86(L)

7 L 65.8 57.9 0.88 44 - 8 8 - 

8 R 67.2 55.8 0.83 41 - 7 6 R 

T; The most superior point on the articular fossa, C; The midpoint of remaining condylar stump, G; The point located

by bisecting the angle formed by tangents to the posterior border of the ramus and inferior border of the mandible, T-G;

distance from T to G, C-G; distance from C to G, MMO; maximum mouth opening, R; right, L; left.



욱 관여하게 된다. 악관절 강직증에 관여하는 또다른 원인

요소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자가면

역질환을 고려할 수 있다4,17). 류마티스 질환과 강직성 척추

염 환자의 악관절 관련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며 개구제

한을 포함하여 다양한 악관절 증상은 이러한 질환의 지속된

시기와 접한 관련을 갖는다. 류마티스 질환자의 악관절

관련 빈도는 2�98%까지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부분의 보고에서 약 50% 이상의 악관절 관련 증상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8). 강직성 척추염의 악관절 관련

은 약 4�35%까지 보고되고 있다. 만성 전신성 염증성 질

환으로 주로 천창골 관절(sacroiliac joint), 척추와 관절

(spinal facet joint), 그리고 척추주위 연조직과 같은 중축

성 골격에 향을 미치는 강직성 척추염의 원인은 아직 정

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환자의 90�95%정도에서 HLA-

B27(human leukocyte antigen-B27) 항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유전성 향이 큰 것으로 보도되

고 있으나 이러한 항원소유자의 1%정도만이 강직성 척추

염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아 알려지지 않은 주위 환

경적 향 또한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진단학적인 기준

으로는 방사선학적 검사 등을 포함하여 천창골염(sacroili-

tis)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며 이와 함께 3개월 이상의 지

속된 요부의 동통과 경직, 요부의 운동제한, 그리고 흉부의

동통과 경직 등의 증상이 관여한다17,19,20). 본 연구의 2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도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단되어 치료받

고 있던 환자로 개구제한과 악관절 동통 등을 호소하며 본

과로 의뢰된 환자 다. 강직성 척추염의 악관절 관련 병인

론에 해서는 아직 정확한 조직생물학적 기전이 알려지지

는 않았으나 강직성 척추염이 관절낭/관절원판 부착 손상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악관절 내장증 및 연이은 퇴행성 관절질

환을 유발하여 관절면 등의 손상을 일으켜 다양한 악관절

증상을 일으킨다는 기전과 반 로 강직성 척추염이 윤활막

염과 함께 관절면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켜 악관절 내장증

을 야기하여 악관절 증상을 유발한다는 기전이 보고되고 있

다. 개구제한 및 악관절 부위의 동통을 포함하여 방사선학

적으로는 과두의 편평함, 미란, 그리고 경화 등이 흔히 나타

나 진단에 도움을 준다17). 

외상이나 자가면역질환 등에 의하여 악관절 강직증이 나

타났을 경우 간극 악관절 성형술(gap arthroplasty), 다양

한 개재물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interpositional

arthroplasty), 그리고 인공조직 혹은 자가조직 이식을 통

한 악관절 재건술 등, 여러 가지 수술적 해결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또한 수술 후의 개구제한, 하악운동 감소, 그리고 재

강직증과 같은 합병증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간극 악

관절 성형술은 가성 관절강(false joint space)을 형성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광범위한 과두절제술을 통하여 개재

되는 물질없이 개 1 cm이상의 골편을 제거하여 이론적으

로는 하악지의 고경감소를 방지하며 재강직증을 예방하는

술식이다. 그러나 동물 실험을 통하여 편측성 악관절 강직

증의 해소를 위해 간극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한 Matsuura

등21)의 연구에 의하면 기능적, 방사선학적, 그리고 조직학적

검사에서 이러한 간극 악관절 성형술은 가성관절을 형성하

는 것보다 섬유성 유합을 일으키는 경향으로 악관절 강직증

의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유용한 술식이 아니라고 하 다.

악관절 강직증의 해소에 인공조직 혹은 다양한 자가조직을

이용한 재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유용성 또한 인정

되고 있다. 악관절 강직증의 해소에 인공재료의 사용은 가

성관절을 형성할 뿐 아니라 하악지의 수직 고경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부 재료는 다공구조를 가지

고 있어 조직 내증식을 유도하여 술후 안정성의 증가를 획

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의 환자에서 이물반응이 나타

나며 이로 인한 지속적인 국소적 증상 및 육아종의 형성이

다시 개구제한을 일으키기도 한다8,9). 자가조직으로 악관절

관절원판에 한 체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진피이식

(dermal graft)은 압력에 강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조기에

혈관화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연골-유사 물질로

화생(metaplasia)된다는 보고도 있으나 최근 다양한 인공

재료의 개발과 함께 측두근 근막 피판 등의 다른 자가조직

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그리 선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악관절 강직증의 수준이 심할 경우 강직절편에 한

골절제량이 많으므로 진피이식은 하악지의 고경회복에 불

리하여 하악후퇴 혹은 개교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10,11). 갑

개연골이식(conchal cartilage graft)은 안와저와 비부의

재건에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식부위에서 연골의 저 사

성(low metabolism characteristic)과 이물반응이 잘 나타

나지 않으므로 그 성공률이 높다. 악관절 성형술에 있어서

도 관절원판 절제술후 이의 체 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

으나 그 효과에 해서는 엇갈린 보고들이 존재한다. 채취

하기가 쉽고 공여부의 합병증이 적으며 악관절 부위와의 근

접성으로 악관절 강직증에 한 악관절 성형술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강직절편의 제거후, 잔존하는 과두부를 충분히

피개하지 못할 수 있어 재강직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진피이

식과 마찬가지로 하악지 고경 회복에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 석회화 침식을 유도할 수 있는 기질로 제공하는

콜라겐의 존재, 결정침전(crystal deposition)을 위한 환경

을 제공할 수 있는 세포외 기질 소포(extracellular matrix

vesicles), 그리고 수산화인회석결정에 높은 친화성을 가진

비콜라겐 기질 단백질이 연골에 존재하므로 석회화 발생이

가능하며 이 또한 임상적으로도 보고되고 있다12,22). 늑연골

이식(costochondral graft)을 이용한 악관절 재건술은

개 비이환측 늑연골을 이용하며 주로 소아환자에서 적용되

는 술식으로 악관절의 기능회복과 함께 재강직증의 발생가

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술시 기흉, 동통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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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성 고축(pain-induced respiratory splinting)에 의한

무기폐 혹은 폐렴과 같은 공여부 합병증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과 하악과두에 비하여 늑연골접합부의 골절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기능과 관련해 나타나는 압

력 등에 하여 하악과두 연골과 늑골의 연골이 유사한 적

응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성장과 발육 효과

까지 기 할 수 있어 특히, 소아환자에서 악관절의 재건에

흔히 적용될 수 있다13,23). 본 교실에서는 성인에서 나타난

악관절 강직증에 한 수술방법으로 공여부의 합병증을 고

려하고 수술부위와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측두근 근막 피판

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하 다. 

비교적 큰 피판을 형성할 수 있는 측두근 근막 피판은 악

안면 역으로의 근접성, 오훼돌기에의 부착과 근육 심부를

통하여 공급되는 내측상악동맥으로부터의 혈류공급과 같은

장점을 통하여 그 활성의 손상없이 180도 정도까지 회전이

가능하여 악안면 역의 광범위한 부위의 재건에 이용되고

있다. 피판의 생활력, 악관절 관절원판의 체조직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충분한 부피까지 제공할 수 있어 악관절 강

직증의 해소후 하악지의 고경의 회복에도 유리하다5,14).

Smith 등7)은 이전에 인공재료, 동종재료, 그리고 갑개연골

이식과 같은 자가조직을 이용한 악관절 재건술을 시행받았

으나 퇴행성 변화와 강직증을 나타낸 환자들에서 측두근 근

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을 시행하여 그 증상

의 회복을 획득하여 악관절 성형술에서 측두근 근막 피판의

유용성을 보고하 다. 

악관절 강직증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개구제한시 오훼돌기

과증식이 흔히 나타나 악관절 성형술시 동측 혹은 비이환측

까지 오훼돌기 절제술이 보고되고 있으나 본 교실에서는 술

전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뚜렷한 오훼돌기 과증식이 나타나

지 않았으며 측두근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강직절편의 제거

후에도 술중 개구량이 원활하지 않은 3명의 환자, 4례의 악

관절에서 오훼돌기 절단술(coronoidotomy)을 시행하 다
2,3,24). 특히 2명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관련된 모든 악

관절 부위에 오훼돌기 절단술을 시행하 다. 

Long 등25)은 악관절 강직증의 치료에 있어서 관절원판의

보존을 주장하 다. 강직절편의 제거후 잔존하는 과두부,

측두부의 적절한 형태 형성과 함께 변위된 관절원판의 관절

부위로의 수복 후 관절낭에 봉합하 으며 관절원판이 퇴행

성 변화 등을 나타낼 경우 이를 제거하고 측두근막 피판으

로 관절원판을 체하여 하악기능의 회복과 재강직증의 방

지를 주장하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두골절과 같은 외상

에 의한 악관절 강직증의 경우 관절원판의 파괴도 부분

나타나므로 이의 정확한 수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본 교실

에서도 외상과 관련된 환자들에서는 관절원판의 정확한 인

지가 어려웠다. 본 교실의 강직성 척추염의 환자에서는 모

두 관절원판이 큰 형태이상 없이 전방변위 되어 있어 강직

절편을 제거하고 이를 잘 보존하 다. 관절원판이 존재할

경우, 다른 개재조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교실

의 환자들에서는 하악직의 고경회복 및 개구시 측방변위 방

지등을 고려하여 남아있는 관절상태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측두근 근막 피판을 형성하여 이를 위치시켰다. 

Ⅴ. 결 론

본 교실에서는 과두골절 외상 및 강직성 척추염에 의하여

편측성 혹은 양측성 악관절 강직증을 나타낸 성인 환자들에

서 강직절편을 제거하고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을 실시한 후, 최소한 6개월의 추시기간을 가

진 8명의 환자, 11례의 재건된 악관절 부위를 관찰하여 큰

합병증 없이 최 개구량, 측방운동을 포함하여 임상적으로

양호한 하악운동 기능을 나타내는 바, 측두근 근막 피판을

이용한 개재 악관절 성형술은 성인의 악관절 강직증의 해소

에 유효한 수술적 방법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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