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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 원칙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하권 익

전방십자인대는 슬관절에서 생 역학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조물로서 정상 슬관절에서 전방전위에 대 

하여 86%의 길항력을 가진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슬관절에 가해지는 외력은 주위 지 

지조직인 측부인대의 과긴장이나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을 

일으켜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皿32.林a.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치료 목적은 임상적으로 슬관절을 안 

정시키고 손상 이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생역학적으로 

정상적인 인대력과 연골부하를 가지는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을 방지하는데 있다. 

여기서는 성공적인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를 위한 진단 

과 환자선텍 및 치료방법 등을 포함하는 치료원칙에 대하여 

기술한다.

진 단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급격한 방향전환이나 감속 또는 외 

반력. 외회전럭 및 과신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으며 

드물지만 내반력에 의하여 생길수도 있디수상당시 

90%에서 단열을 감지 (pop sensation)하고"' 수상 직후 

대부분애서 출혈과 부종이 발생하며 동통 및 슬관절 불안 

정성에 의하여 보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동반손상으 

로는 반월상연골판 파열, 골연골 골절 및 주변 인대 손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동반손상은 만성 손상인 경 

우에서 급성인 경우 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心七 

이학적 검사는 Lachman 검사가 많이 이용되고" Pivot 

shift 검사가 전십자인대 손상의 특징적인 검사라 할 수 

있다진단이 의심스리을때 KT 1000깉은 기기를 이 

용한 슬관절 불안정성 검사나 자기공명영상 (MRI)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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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자연경과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나타나는 슬관절의 임상적 그리고 

. 기능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은 치료 결정에 도움이 된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시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 불안정성 

은 65-87%, 활동이나 운동방법 및 운동량의 변화는 28- 

92% 그리고 슬관절 동통은 69-87% 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저总㈣. 또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슬 

관절의 생역학적인 기능 및 관절운동의 이상올 초레할 수 

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반월상 연골판 및 관절연골 손상 

이 증가하고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행할 확율이 매 

우 높으며,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45-91%**而, 관질연 

골 손상은 20 46%:as'-6；,, 퇴행성 관절염 발생은 39-44% 

까지 보고되고 있다心%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은 48% 이하의 파열이 있으면서, 

Pivot shift, 검사 음성인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敬". 

Noyes에 의하면 50%의 전십자인대 파열시 활동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50%에서는 불안정성이 나타날수 있고 75%에 

서는 진십자인대나 다른 주위조직 등이 손상을 받을 수 있 

다고 하였다* 전십자인대 부분 손상에 있어서 논란의 여 

지가 있지만 파열정도 보다는 Pivot shift 검사가 수술여 

-r 및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 여겨진다

환자의 선택

전방십자인대 손상의•치료시 환자선택에 있.어서 고려해 

야 할 인자로 흰자의 나이와 성별, 활동정도 및 직업, 불 

안정성의 정도, 동반손상의 유무, 수상시기 등이 있다"5. 

이중 가장 중요한 인자는 환자의 활동 정도와 동반 손싱의 

유무료 그림 1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두빈째로 고려헤야 할 인자는 수상시기로 급성손상은 수 

싱후 2주에서 3개월까지를 말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3주 

까지의 슬관절 손상으로- 성의되고'만성손상은 염증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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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권익 :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 손상 一

전방서자인대 손상

동반손상유무

（제 3도 내측인대 또는 

외측 측부인대 손상, 

봉합 가능한 반월상 연골판 손상）

애

진방십자인대， 

새긴술

아니오

운동선수.비 운동선수:

灣동정도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 격렬한 활동. 중등도의 함동

（축구,야귀 （스키），

가벼운 활동 

（달리기）

일상생활

전방십자인대 재전술 고려 보존적 치료고려

그림 1.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시 환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이 사라지고 수상 전의 활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를 

말하며 수상후 3내지 6개월 정도 경과한 시기를 의미한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염증소견이 있고, 운동범위의 제한 

이 있는 3주 이내에 시행되는 경우 술후 관절섬유화증 등 

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염증이 사라지고 층분한 운동 

범위를 얻은 후에 ^Delayed acute" 재건술을 고려해야 

한다払,也应加. 마지막으로 환자의 나이, 성별, 직업등은 

그 자체가 절대 적응증이 될 수 없고 환자 개개인의 활동 

정도가 더 중요한 인자로 작용된다"'.

치 료

I. 이식건 및 수술방법의 선택

일차 봉합술은 경골이나 대퇴골 부착부 손상에서 가능하 

나 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剛如. 재건술시 사용될 수 있는 이식건으로는 자가 이식건 

과 동종 이식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가 이식건으로는 

꼴-슬개건-골. 슬괵근 （반건양건 및 박건）. 아킬레스건, 

장경대 등이 있고 동종 이식건으로는 신선냉동 （Fresh 

frozen）, 냉동건조 （freeze dried）, 냉동보존 （cryopre- 

served） 형테로 골-슬개건-골, 아킬레스건 등이 있다.

자가 골-슬개건-골 이식은 강도가 튼튼하고 견고한 골편 

고정 및 조기 운동이 가능하며 골과 골의 결합으로 치유되 

는 장짐으고一 현재 가장 표준화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 

나g'0成** 슬개건 두께에 관하여 조직 크기의 제한을 받 

고 이식건 공여부 슬관절에 슬개건 임 또는 슬개건 파열, 

슬개골 골절, 만성 술후 전방 슬관절 동통, 사두고근 약 

화, 섬유성 관절증 등의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心'"何. 반건양건과 박건을 두겹으로 하면 정상 십 

자인대의 200% 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혈관의 재형성이 

빠르고 신전건의 손상이 없으며 슬개 대퇴 관절의 동통이 

적고 이식건 공여 슬관절부의 기능손상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t村-5刼 동종 이식 

은 수술시간의 단축과 피부절개를 줄일 수 있고 중년 이상 

에서 중급 난이도의 운동을 즐기며, 슬개 대퇴 관절의 이 

상이 있거나 여러번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으나麼•혀•国 질병전염 및 면역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s쩌.

n. 등장성
실제적으로 슬관절 운동시 전방십자인대의 길이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등장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徵 이 

식물이 슬관절의 굴곡과 신전운동시 길이의 변화가 없도록 

가능한 등장성을 유지하도록 터널의 위치를 만들어야 한다 

加S而 경골의 위치보다는 대퇴골의 위치가 등장성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如">. 대되골의 부착부는 가능한 후상 

방에 그리고 11시（우측 슬관절） 혹은 1시 （좌측 슬관절） 

방향에 위치시킨다■心". 경골 부착부는 대부분의 경우 즌1십 

자인대의 경골 부착부가 잔존하므로 이것을 기준삼아 헤부 

학적 중심 혹은 그보다 약간 후방에 만들수 있다. 즉 후십 

자인대의 전방 7mm 혹은 외측 반월상 연골의 내연의 연장 

선과 내외측 경골의 과간융기의 중간부가 만나는 점을 기 

준으로 삼을 수 있다"I

소아와 청소년기의 손상

소아와 청소년기에서는 십자인대가 그 부착부 보다 강하 

기 때문에 전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매우 드물지만, 고난도 

운동을 즐기는 추세 때문에 점차 손상의 빈도가 늘고 있다 

리幻**0”，. 소아의 경우는 재활 치료에 비협조적이고, 불 

안정성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의 손상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적 치료시 골단판 손상으로 인 

한 성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치료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2515气 소아에서의 비수술적 치료는 골단판에 손상 

을 가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으나 장기간 추시결과가 좋 

지 않게 나타난다財"七 일차 봉합술 역시 대부분 중은 결 

과률 얻을 수 없고관절외 재긴술의 경우는 정상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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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역학을 유지할 수 없어 결국 불안정성이 초래된다'". 소 

아의 관절내 재건술은 슬관절 안정성을 유지하고 향후 관 

절연골이나 반월상연골판의 손상을 예방하며 손상 이전의 

활동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술시 

골단판을 통과하는 터닐이 골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32.".幽 

Makela 등에 의하면 골단판 중심부 20% 까지의 터닐은 

골성장예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何 Stadelmaier 

등은 골단판을 관통하이 있는 터널내에 연부조직이 위치하 

면 골단판 조기유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6七

결 론

전십자인대는 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로써 손상시는 관절내 연골이나 반월상연골판 및 주 

위 지지조직 둥에도 손상을 주어 결국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치료방법에는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십자인대 손상시 어떤 환자에서 재건술을 시행하 

고 어떤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환자선택이 전십자인대 손상 환자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측면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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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Principles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Kwon lek Ha, M.D.

Depannient of Orthopedic Surgery, Sumsufig Seoul Hospital, Sung Kyan Kwan University. Seoul. Korea

Anterior Cruciate Ligament (ACL) plays an ini porta nl biomechanical role for ihc stability of knee joim. ACL inj ury 
often leads to injuries of articular cmTiki응e, menisci, or other s나pp이Ting stniciures, and subsequent development of 
degenerative arthritis.

Controversies still exist in the best irealment modalities of ACL injuries, but the author considers it most important io 
make the appiopriale patient selection lor operative reconstruction or nonoperative treat menu and describes the treat
ment principles of ACL injury, including diagnosis, patient selection and the treatment modalities for successful treat- 
inent cf ACL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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