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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후외측 관절 동요의 진단 및 평가

을지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이광 원

서 론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외래 환자의 경우 전체의 약 3%也 

응급 환자의 약 37%»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중 50%~90% 이상의 환자에서 다른 슬관절 구조물의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후외측 구조물의 손상이 많이 동반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nelli와 Edson"은 급성 슬관 

절 손상 222례 중 38%에서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었다 

고 하였으며 이중 동반 인대 손상이 96.5%를 차지하였으 

며 단독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3.5%였고, 동반 후외측 구 

조물 손상이 41.2%를 차지하였다고 하였다.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후외측 불안정성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초기 

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 종설에서는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후외측 불안정성의 진단 및 평가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손상 기전

대부분의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근위 경골에 일정한 방향으 

로 외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이 스포츠 손상 

이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다. 이중 교통사고가 약 절반을 차 

지하며 차내에서 무릎 부분이 앞쪽 계기판에 부딪치면서 발 

생하고 스포츠 손상은 발이 굴곡(plantar flexion)된 상태 

에서 무릎이 지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다. 슬관절의 굴곡 및 

신전 정도에 따라 손상 부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슬관절이 과 

굴곡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후방십자인대의 대퇴 부착부에서 골막을 포함한 견열 손상이 

6> 발생하며 이는 조기의 수술적인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과신전된 상태에서 외반력이나 내반력이 가해지 

는 경우에는 다발성 인대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 후외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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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상은 과신전위에서 내반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한다.

임상적 평가

병력

초기의 정확한 병력의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통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방십자인대가 파 

열되는 순간에 인대 손상을 감지하는 경우도 드물다. 전방 

십자인대나 내측부인대 손상과는 달리 인대 손상을 의미하 

는 apop" 등을 느끼지는 못한다. 급성 손상 시에는 경골 

결절 부근의 피부에 찰과상이나 반상 출혈 등의 소견이 관 

찰될 수 있으며 삼출액이나 슬관절 후방의 동통 등을 호소 

할 수 있다. 보행 중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에 불안정성을 

느낄 수 있다. 아급성기나 만성기에는 슬관절 전방의 동통 

및 층계를 내려갈 때나 보행 중 갑자기 속도를 줄일 때에 

동통을 느낄 수 있다. 슬개 관절 후면 (retropatellar)의 

관절 접촉면과의 압력의 증가로 슬개 관절 후면의 통증이 

증가한다26>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심해지며 대퇴슬 

개 관절면이나 내측 구획에 나타나게 된다. 심한 외반력으 

로 인한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빈도는 

13〜16%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급성 손상 시에는 다른 

인대 손상과 동반되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 

심한 진단이 필요하고 슬관절 후외측부에 동통, 압통 여부, 

경골 근위부의 골절 여부도 확인해야한다.

이학적 검사

1) 후방스트레스 검사(posterior drawer test)
Rubinstein 등龄>은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여러 이학적 

검사의 정확도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데 그 중 후방 스트 

레스 검사가 민감도(sensitivity test, 90%)에서 가장 높 

고 특이도(specificity, 99%)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후방십자인대의 기능이 상실된 경 

우 생체 역학적으로 슬관절이 70도에서 90도 정도 굴곡된 

경우에 경골의 후방 전위가 최대로 발생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검사 방법은 환자를 앙와위 (supine)에서 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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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을 90도로 굴곡 시킨 후 검사자가 환자의 발이 미끄러지 

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 위에 걸터 앉은 자세로 환자의 허 

벅지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 다음 하퇴부의 근위부를 두 

손으로 잡은 후 후방으로 외력을 가하여 양측의 후방 전위 

정도를 비교한다.

2) Step-off test
이 검사는 후방 스트레스 검사를 하기 전에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서 슬관절이 90도로 굴곡되어 있는 경우에 

정상에서는 경골 내측 고평부가 대퇴골 내과보다 약 1 cm 
정도 전방으로 돌출되게 된다. 이는 술자의 엄지나 검지로 

쉽게 촉지 할 수 있으며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 

는 이 step-off가 감소하거나 소실되게 된다. 후방 전위의 

정도는 경골의 후방으로의 아탈구된 정도로 측정한다. 경골 

의 후방 전위정도가 1~5 mm이면 Grade I, 5~10 mm 
이면 Grade II, 그 이상이면 Grade III로 정의하며 이 경 

우에 다른 인대의 동반손상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해야한다. 

Parolie와 Bergfeld는抓 슬관절을 90도 굴곡 시킨 상태에 

서 경골을 중립 위치에서 그리고 내회전시킨 상태에서 후방 

스트레스 검사를 하면 다른 인대의 동반 손상을 감별 진단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3) Posterior sag test
환자를 앙와위 자세에서 슬관절과 고관절을 90도로 굴곡 

시킨 다음 술자가 환자의 발꿈치를 손으로 들어올려 측면에 

서 양쪽 경골의 위치를 비교한다. 정상에서는 근위 경골의 

경골 결절, 슬개건, 슬개골이 이루는 면이 전방으로 돌출되 

어 있으나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하여 경골이 후방으로 

아탈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측과 비교하여 후방으로 오목 

한 모습을 보인다.

4) Quadriceps active test
앙와위 자세에서 슬관절을 90도 굴곡 시킨 다음 발바닥 

을 바닥에 댄 상태로 유지한다.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골의 후방 전위가 관찰되며 이때 대퇴 사두고근 

의 자발적인 수의적 수축을 시키면 후방 전위된 경골이 전 

방으로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 Dynamic posterior shift test
Shelbourne 등狗이 기술하였으며 posterior sag test 

와 같은 자세로 시작한다. 즉 슬관절과 고관절을 90도로 

굴곡 시킨 상태에서 검사자가 서서히 슬관절을 신전시키면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후방으로 아탈구되었던 경 

골이 정복되면서 급작스런 움직임(jerk)을 느끼거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6) Whipple-Ellis test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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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복와위로 한 상태에서 슬관절은 약 70도 정도 굴 

곡 시키며 한 손으로 하퇴 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경골 

결절 부위를 잡고 뒤로 밀면 하퇴부가 후방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검사는 대퇴사두고근의 수축으로 생 

길 수 있는 간섭을 피할 수 있으며 , 또한 후방 관절낭의 손 

상이 있는 경우에는 족부가 내측이나 외측으로 움직이게 

된다.

7) Reverse pivot shift test151
이 검사는 슬관절의 후외측 구조물의 손상으로 인한 후외 

측 회전 불안정성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환자를 앙와위로 

한 뒤 술자는 손상받은 무릎 쪽에 위치하여 한 손은 슬관절 

의 외측에 다른 한손은 발을 잡은 상태에서 경골을 외회전 

하면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골의 외측 

고평부가 후방으로 아탈구된다. 이 검사는 슬관절은 굴곡, 

발은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무릎을 서서히 신전시키면서 수 

행하게 된다.

8) External rotation recurvatum test131
환자를 앙와위 자세에서 술자가 환자의 제 1족지를 손으 

로 잡고 들어 올린 후 무릎의 과신전 및 내반의 정도를 관 

찰하게 된다.

9) External rotation thigh foot angle test7,81
환자를 앙와위나 복와위의 자세에서 슬관절을 30도 및 

90도의 위치로 시행한다.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이 있는 경 

우에는 양측 발의 외회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30도와 90도 위치 모두에서 외회전이 증가하게 되면 후 

외측 불안정성과 후방 불안정성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며 

90도에서만 외회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후방 불안정성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rotational laxiome- 
ter으로 경골의 외회전 및 내회전을 측정할 수 있으나 아직 

까지는 실험 단계에 불과하다.

10) Varus stress test
30도 굴곡위에서 내반력을 주었을 때 양성인 경우에 외 

측측부인대 손상과 후외측부 구조물의 손상을 의미한다.

11) Posterolateral drawer test
슬관절 굴곡 80도, 발을 15도 외회전한 상태에서 후방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외측 경골 고평부의 전위와 외회전 

정도에 따라 후외측 불안정성을 진단할 수 있다.

12) Varus thrust gait
이러한 형태의 보행을 보이는 환자는 대부분이 내반垸의 

형태를 보이며 슬관절을 굴곡 시킨 상태에서 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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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rthrometer test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진단에 많이 이용되는 KT-1000이 

나 KT-2000등의 관절계측기*는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진 

단의 정확도에 있어서 전방십자인대의 경우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气

방사선적 평가

Standard radiographic examination

급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 단순 방사선 검사는 별 

로 도움이 되지 않으나 후방십자인대의 경골 부착부에서의 

견열 손상이나 다른 골절이 있는 경우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Hall과 Hochman10)°l 기술한 

내측 Segond 골절은 후방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 소 

견 중의 하나이며 이는 후방십자인대 손상과 동반되어 나타 

나는 내측 관절낭의 견열을 의미한다% 만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슬관절을 45도 굴곡 시킨 상태에서의 체 

중부하 전후방 사진 및 외측, Merchant사진 등을 이용하 

여 내측 구획 및 대퇴슬개 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Stress radiography

이학적인 검사나 관절 계측기의 제한점을 고려해 보면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 (non- 
invasive)이며 일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불안정성의 정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고 추시 목적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외측 스트레스 검사 방법은 내외측 

구획의 불안정성의 측정이 가능하여 이론적으로는 동반된 

변연부의 손상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사진을 얻고 결과를 계측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동 

반 손상으로 인한 경골의 회전에 대한 계측에는 부적절하 

며 가해진 부하(stress), 배율(magnification), 굴곡 및 

회전 정도, 표식자(landmarks)가 일정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다.

1977년 Jacobsen"', 1990년대 초에 Staubli와 

Jakob痢은 급성 후방십자인대 손상에서의 후방 스트레스 

검사의 가치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Daniel 등»도 이학 

적인 검사의 결과 분석이 술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개관적인 평가 방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 이후로 방사선 조사량이나 슬관절의 굴곡 정도, 측정 방 

법 등을 달리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발표되었으나 실제 

로 후방십자인대 손상에서의 스트레스 검사의 유용성에 대 

한 연구는 많지는 않다.

스트레스 검사는 외력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 도수 방법 

(manual technique)과 장비를 이용하여 부하를 가하는 

방법 (instrumented technique)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도수 방법을 이용하는 검사 방법은 중력이나 근육의 

수축으로 생성된 외력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약 200〜300 N(25〜30 kg)의 외력 

이 가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간단하고 쉽게 시행할 

수 있으나 가해지는 외력에 대한 표준화가 힘들고 슬관절의 

굴곡 각도나 경골의 회전 정도, 방사선 조사량 등에 대한 

error 등으로 현재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고 있다. 1990 
년대 초에 Chassaing 등,은 슬근(hamstring)의 수축을 

이용한 방법을 기술하였다. 환자의 슬관절은 90도 상태에 

서 측와위 (lateral decubitus) 위치로 흔］: 다음 dynamic 
radiography를 시행하는데 슬근의 수축이 근위 경골을 

후방으로 전이시키게 된다. Puddu 등22＞은 앙와위 자세에 

서 슬관절은 70도로 굴곡 시킨 상태에서 axial stress 
radiography를 얻게되는데(Fig. 1) 약 18kg의 부하를 

가하면 최대한의 후방 전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Fig. 

2). Shino 등은 posterior sag sign을 관찰할 때와 동 

일한 자세에서 얻은 측면 방사선 사진을 gravity sag 
view라 하였는데, 이때 X-ray cassette는 환자의 양쪽 

무릎 사이에 수직으로 위치시킨 후 방사선 빔은 외측에서 

직각으로 향하게 되어 경골과 대퇴골 사이의 step-off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Osti와 Bartelettm는 환자의 무릎 

을 꿇은 자세를 이용하면 직접적인 힘에 의하여 경골이 후 

방으로 아탈구 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을 기술하였다 

(kneeling view technique). 이 방법은 특별한 기구가 

필요치 않고 환자의 체중이 양측 무릎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Margheritini'”는 후방 불안정성을 평가하는데 Puddu 
view가 KT2000이나 MRI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Instrument를 이용한 방법으로 처음 발표된 것은 

Staubli와 Jakob",에 의한 것이다. 그들은 Telos 
stress testing device를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1997년 

Hewett 등'"은 stress radiography와 posterior 
drawer test를 비교하여 stress radiography 가 pos
terior drawer test나 KT-2000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 

고하였다.

Stress radiography는 여러 가지 픈［리한 장점으로 장 

기적인 추시 목적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최 

근에 전방으로 외력을 가하였을 경우에도 정복되지 않는 고 

정된 후방 아탈구의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되며皿 고정된 후 

방 아탈구에 대한 교정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인 

대 재건술이 실패할 경우가 많다.

경골의 전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골과 대퇴골에 

landmarks/} 필요하며 stress를 가한 상태에서 이 지점 

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전이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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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landmarks로는 peripheral bone land- 
marks와 central bone landmarks의 두 가지가 있다. 

이때 슬관절의 회전이나 굴곡의 정도에 따라 측정값이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fluo
roscopy^] 사용이 권장되며 landmarks로는 central 
axis가 추천된다防

MRI

다른 슬관절의 인대 손상과 마찬가지로 자기공명사진 

(MR1)을 이용하여 후방십자인대의 손상의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MRI에서 후방십자인대의 형태는 슬관절의 

굴곡 각도와 관절 내의 다른 구조물의 모습에 의하여 영향 

을 받는다. 완전 신전 상태에서는 후방이 볼록한 형태로, 

굴곡 상태에서는 긴장된 상태로 된다. Gross 등9＞은 mri 
에서 후방십자인대의 모양에 따라 1) arcuate(88.2%)
2) kinked (7.8%) 3) U-shaped(4.0%)의 세 가지 형 

태로 구분하였다. MR1 에서의 급성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의 정확도는 96%〜100%로 알려져 있다.

Arthroscopic evaluation

전방십자인대가 이완된 양상을 보이며 이때 슬관절을 최 

대한으로 전방 이동 시킨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를 촉지해 

야 한다. 후방십자인대는 대부분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다. 후외측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동반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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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을 굴곡하고 고관절을 외회전시킨 4-자 모양의 자세 

를 취한 상태에서 후외측 모서리가 벌어져 있는 "drive- 
through sign”w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만성적인 후방 

불안정성 인 경우에는 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나 외관만으 

로 손상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치료 방법의 선택

후방십자인대 손상 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단 

계로는 후방십자인대 손상이 단독 손상인지 아니면 복합 손 

상인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검사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단독 손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는 여러 저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며 대부분 

이 8~12 mm 정도의 전이는 단독 손상에 준하여 치료 방 

침을 결정한다. 2002년 ISAKOS Knee Committee 
Closed Interim Meeting에서 Harner 등은 10 mm 이 

하의 경우에 단독손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에 

Benedetto는 8 mm이하의 후방 전위의 경우에 단독 손상 

이라고 하였으며 Menetrey오｝ Strobel, Weiler 등은 후 

방전위가 12 mm 이하이고 내반이나 외반 불안정성이 없 

고 30도 슬관절 굴곡에서 회전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 단 

독 손상으로 정의하였고, 12 mm이상의 후방 불안정성, 

30도 굴곡상태에서 내반 및 외반 불안정성과 10도 이상의 

외회전 혹은 내회전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 손상으 

Fig. 2. To quantify posterior instability, a line is drawn tangen
tial to the femoral condyles. The length of the perpen
dicular line between the anterior tibial profile and the 
center of the femoral groove is measured. The measured 
side-to-side difference defined the amount of posterior 
instability. In the knee with increased posterior transla
tion, the anterior tibial profile is posterior to the femoral 
groove (ref 22).

Fig. l.The patient lays supine with the knees flexed at 70°, 
feet plantigrade in moderate plantar flexion, and the 
tibia in neutral rotation. With the patients holding the 
cassette, the x-ray beam is directed from distal to proxi
mal and parallel to the longitudinal axis of the patella 
(ref.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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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하였다.

결 론

성공적인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를 위하여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세심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가 요한다. 여러 술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stress radiography가 다른 어떤 검사 방법보다도 손 

상의 정도를 더 쉽게 세분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결과를 비교 

적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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