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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체트병은 구강궤양, 외음부궤양 및 포도막염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염증성질환이다. 피부와 눈뿐만 아니라 관절, 위장관, 
심장 등 장기에서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 침범
은 비교적 드물지만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하
다.1,2 신경베체트병은 대뇌반구, 뇌간, 척수 등 뇌 실질을 침범하
는 경우와 실질 밖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 신경 또는 근육 등 말
초를 침범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3 혈액검사, 뇌척수액검
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여 다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범주
질환, 뇌경색, 뇌수막염 등을 배제 진단함으로써 진단한다.2,3 치
료는 일반적인 베체트병의 치료와 유사하게 글루코코티코이드, 
아자싸이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포스퍼마이드와 같
은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며, 치료저항성의 경우 생물학적 제제
도 사용하고 있다.3,4 저자들은 베체트병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뇌간 및 대뇌반구를 침범하는 병변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신
경학적 증상 없이 반복적인 두통을 호소하였고 빠른 스테로이
드 치료 이후 호전되는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
이다.

■■ 증례

27세 여자가 하루 전부터 지속되는 두통, 발열, 구역감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12년 전 강직척추염 및 8년 전 베체트병
을 진단받아 류마티스내과 추적 중으로, 생물학적 제제인 에타
너셉트 주사 치료와 함께 콜히친과 경구 프레드니솔론 5 mg을 
복용 중이었다. 환자는 5년 전부터 세 차례 반복적 뇌염이 있어 
신경베체트병 진단으로 신경과에 입원하였던 병력이 있었고, 
가장 최근 입원은 5개월 전이었다. 5년 전 처음 신경베체트병을 
진단하였을 때에는 두통, 발열과 함께 시력이상을 호소하였고, 
4년 전 및 5개월 전 증상 재발로 내원하였을 때에는 두통, 발열 
이외에 동반되는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다. 세 차례 모두 뇌척수
액검사에서 뇌척수액세포증가증과 단백질의 상승이 있었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모두 시상 및 뇌간 주변 위치에 병변
이 있었으며, 5개월 전 재발 시에는 대뇌피질에서도 새로운 병
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Fig. 1A-C). 매 입원 시마다 메틸프레
드니솔론 주사 치료(3일간 1 g/day) 후 모든 증상이 호전되어 신
경학적 장애 없이 퇴원하였으며, 추적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에
서 기존 병변이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방문 시 활력징후에서 체온이 섭씨 38.4도로 상승되어 
있었고, 맥박, 호흡수, 혈압은 정상 범위였다. 신경학적 진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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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환자는 국소신경이상결손 없이 두통
만을 호소하였다. 두통은 머리 전체적으로 지끈거리는 양상으
로, 구역 및 구토가 동반되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
서 특기할 만한 이상은 없었다. 뇌척수액검사에서 두개내압은 
170 mmHg였고, 백혈구 270/mm3 (중성구 90%), 단백질 139 
mg/dL로 증가되어 있었으며, 포도당은 정상 범위였다. 뇌척수
액에서 시행한 균배양검사 및 바이러스 중합효소사슬반응검

사(polymerase chain reaction) 등은 모두 음성이었다. 뇌 자
기공명영상검사에서 오른쪽 소뇌다리, 양측 교뇌, 오른쪽 전두
엽 및 후두엽에서 한 달 전에 검사한 뇌 영상검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병변이 확인되었다. 뇌정맥동혈전증과 같이 혈관
의 침범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다. 신경베체트병의 재발로 판
단하고,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 치료(3일간 500 mg/day)를 시
행하였다. 이전 입원 시와 같이 환자의 증상은 곧 호전을 보였

Figure 1.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of the patient. (A)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ery (FLAIR) imaging shows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affecting the left posterolateral thalamus, pons, and right middle cerebellar peduncle during the initial 
attack (5 years ago). (B) FLAIR imaging shows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in the left posteromedial thalamus, midbrain, pons, right 
middle cerebellar peduncle, and right lateral medulla during the second attack (4 years ago). (C) FLAIR imaging shows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in the right frontal, left parietal cortex, left thalamus, and right pons during the third attack (5 months ago). (D) 
FLAIR imaging shows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in the right cerebellar peduncle, dorsal aspect of the bilateral pons, and right 
frontal and occipital regions during the current attack. (E) Brain MRI performed 1 month after the current attack shows resolution 
of the previously noted multifocal FLAIR high signal intensity le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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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 투여하던 에타너셉트는 중단 후 경구 프레드니솔론 60 
mg으로 약제를 변경하여 퇴원하였다. 1개월 뒤 추적한 뇌 자기
공명영상검사에서는 기존 병변의 호전을 확인하였다(Fig. 1D, 
E). 프레드니솔론 유지용량 감량 이후 다른 생물학적 제제인 인
플릭시맵 치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약 3개월간 재발의 징후는 
없이 신경학적 징후는 모두 호전되었다.

■■ 고찰

베체트병은 구강 및 외음부의 아프타궤양이 특징적인 질환
이나 안구, 위장관, 혈관 침범도 흔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
되는 경우 신경베체트병이라고 이야기 한다.3 신경베체트병의 
진단은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혈청학적 검사에서 염증표지자의 
활성도, 뇌 영상검사, 뇌척수액검사, 신경생리검사, 신경조직검사 
등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진단을 배제함으
로써 하게 된다.5 두통, 보행장애, 어지럼증, 구음장애, 의식저하, 
안구운동장애, 경련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뇌 영상검
사에서 확인되는 병변의 위치에 따라 뇌 실질 내 신경베체트병
과 실질 밖 신경베체트병 그리고 말초를 침범한 경우로 구분한
다.1,3 한국 연구에서 뇌 실질 내에서 주로 침범하는 위치는 사이
뇌, 뇌간, 대뇌백질, 소뇌 순이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스테
로이드 치료 후 좋은 반응을 보였다.1

본 증례 환자는 두통과 함께 뇌 영상검사 및 뇌척수액검사의 
이상으로 발현한 신경베체트병이 수차례 재발한 경우이다. 환
자는 면역억제 치료를 통하여 최근 수년간 다른 베체트병의 증
상은 큰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베체트병만이 반복되었다. 뇌동맥 또는 정맥 모두에서 혈관 침
범의 증거는 없었고, 뇌실질내 병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뇌실질내 침범 위치로 시상 및 뇌간의 병변이 반복되었다는 점
에서 전형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광범위한 뇌실
질 병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 없이 두통과 구
역, 구토만을 보인 점은 특이할 만하다. 환자가 본인 스스로 질
환에 대한 인식이 반복적 경험으로 인해 획득되었고,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에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기 때문

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따라서 신경베체트병 환자를 잘 교육하여 뇌수막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응급실을 방문하도록 하고, 빠르게 치
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경베체트병의 치료는 일반적 치료원칙에 따라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며, 치료 반응이 좋지 않은 경우 생물학적 제제의 사
용을 고려한다. 하지만 본 증례의 환자와 같이 에타너셉트와 스
테로이드 유지 치료에도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도 있고, 신경베체트병이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를 남길 가능성
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1,4,6 본 환자의 경우도 에타너
셉트의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생물학적 제
제로의 변경을 고려 중인 상태로 이러한 환자들에서 신경베체
트의 재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유지약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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