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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 손상 슬관절의 자연적 병의 경과

인하대학m 의과대학 인하빙원 정형외과

김 형수

서 론

전방십자 인대 손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활동적인 연령층 

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형외과의 흔한 질환이다. 

몇몇 저자들이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 의한 자연적인 병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또한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에 대한 

여리가지 이점을 발표하였다. 그리나 정형외과 스포츠 의 

학과 관련된 잡지의 30% 이상이 전방십자 인대와 관련되 

어 있는 제목임을 보면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아직까지도 

스포츠 분야에서의 주된 관심사이다.

대체적으로 서구에서 전방십자 인대 파열의 빈도는 1년 

에 인구 3,000명당 1명꼴로 발병하고 있다如고 한다. 대부 

분 스포츠와 괸■런된 손상이며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 (com

petitive sports) 즉 미식축구, 축구, 스키 및 농구 등을 

즐기는 집단에서는 정상빈도 보다도 훨씬 높다世 그 예로 

미국 축구 선수 집단에서는 1년에 1.000 선수당 42명의 

전방십자 인대 파열 빈도가 보고된 적이 있고, 미국에서는 

스키손상에 의해서만 1년에 10만명 정도의 전방십자 인대 

파열 환자가 발병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급성 전 

방십자 인대 파열 한자의 7()%가 레크레이션 또는 몸으로 

부딪히는 운동과 관련도］어 있다“'.

전방십자 인대 파열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파열전 상태의 

운동능력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우나 가끔 경쟁(competition) 

능력이 회복되어 파열전 상태의 운동능력을 회복하기도 한 

다. 즉, 몇몇 저자들은 만성 전방십자.인대 결핍 환자에서 

일상생활 패턴과 운동수준을 변화시키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한 불안정성, 동통, 만성 관절부종만이 나 

타나는 경한 증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 

자들은 만성 전방십자 인대 결핍은 심한 슬관절 불안정성’ 

동통-, 슬관절내 다른 구조물의 이차적 손상 및 퇴행성 관절 

염의 조기 발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321.

—密신저자 : 김 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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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전방십자 인대가 좋은 치유렬 보인다면 치료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간부 전방십자 인 

대 급성 파열시 치유 반응에 대해서는 치유가 듸지 않는 

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Noyes 등"河皿，은 32명 

의 부분적 전방십자 인대 파열 환자에서 추구관찰 결과 

12명에서 완전파열로 이행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Buckley 등*8은 25명의 부분파열중 72%환자에서 활동 

과 관련된 증상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60%에서 만족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들은 만성 십 

자인대 결핍은 심한 전방 불안정성으로 슬관절 구조물을 

손상시켜, 결과적으로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한다 

고 보고하고 있다".

손상된 중간부 전방십자 인대가 치유가 되지 않는 원인 

은 확실히 규명되고 있지 않디，. Arnoczky 등貝은 진방십 

자 인대의 미세 혈액구조를 규명하였는데 경골, 대되골 부 

착부 및 중간부위 모두 혈관이 층분하였다. 즉 이는 치유 

에 충분한 혈관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二z러나, 

불가능한 요인으로는 활액막내 내적요인이나 잘 알려져있 

지 않은 기계적 요인에 의한 치유불능으로 추정도:!디•. 기계 

적 요인에서는 슬관절을 치유기간동안 어떤 방법으로 외고 

정을 시행하여도 대되골에 대한 경골의 제한적 감시운동 

(control the motion) 이 불가능하다. 즉, 석고붕대나 보 

조기 안에서 사두고근 수축시 경声의 전방전위가 일어나 

치유과정을 방해한디、이러한 기계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비수술적 치료나 봉합술 단독보다는 봉합술과 함께 인대 

보강술시 보다 좋은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이 

외의 활액막내 요인은 인대 자체의 내적요인과 활액내 여 

러 효소가 인대치유룔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Schmidt 등"'은, 슬관절 손상시 여러 효소가 활액내로 유 

출되어 전방십자 인대 치유기전을 방헤한다고 주장하여 활 

액의 치유방해 기전을 설명하고 있디、Lyon 등"'은, 인체 

와 비슷한 토끼의 내측부 인대 (MCL) 와 전방십자 인대 세 

포의 미세 현미경적 구조의 차이점율 빌견하있디•. 즉 내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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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인대 세포는 방추체(spindle) 모양의 섬유아세포(fib- 

roblast) 깉은 세포가 콜라겐 섬유 다발 (collagen fiber 

bundle)사이에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전빙십자 인대 세 

포는 타원형 (oval) 의 연골세포(cartilage cell) 오卜 비슷하 

'斗. 즉 전방심자 인대 세포는 내측부 인대 세포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세포증식 및 이동으로 내측부 인대 세포보다 

낮은 치유율을 증명한다.

이이］ 저자는 문헌 고찰을 통한 자인 치유되지 않는 전방 

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의 자연적인 경고｝를 파악하여 전심 

자 인대 결핍 슬관절의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론

만성 전방십자 인대 결핍 환자에서 증세 변화, 이학적 

검사 변하', 기타 구조물의 변화, 활동 능력의 변화 및 방 

사선적 변화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문헌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증 세》

전방십자 인대 결핍 환자는 1개 또는 그이상의 증세롤 

보이는데 이러한 증세들은 서로 다른 활동 능력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주된 증상은 동통이다*"堀. 동통은 활동이 일 

상생횔•이건 힘든 운동이건 간에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Giving way는 환자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할 떼 나 

타나는 증상으로 저자들에 따라 1.7%에서 65%의 환자에 

서 보고하고 있다” 또한 Giving way는 회전 및 감속시 

흔하게 나타난다. 부종이 세번째로 혼한 증상이며心眼：心@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빈도는 증가하며 심한 운동이나 장 

기간 운동후 나타나는 부종은 골성 관절염의 발생초기 신 

호소견으로 생각된다幽

〈이학적 검사〉

특징적인 이학적 검사소견으로는 전방 불안정성과 전외 

측 불안정성이다. 전방 불안정성은 Lachman 검사와 전 

방 전위 검사로 알 수 있다. 그외에도 pivot-shift 검사, 

Jerk 검사 등이 있으며 기계적인 검사로는 KT-2000 

arthromeier 방법 (MEDmetric. Sa n Diego, CA) 이 

있다. Lachman 검사는 만성 전방십자 인대 결핍환자의 

$6銘에서 100%까지 발현되며海"”, 전외측 불안정은 

pivot.-shift검사로써 알 수 있는데 87%정도에서 나타난 

다. 증세가 심할 수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이것은 슬관절내 이차 안정구조물의 이차적 손상 

과 연관되어 있다"""'.

〈반월상 연골 손상〉

전방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이나 불만족스러운 전방십자 

인대 재건 슬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관절의 불안정 

성의 증세와 함께 반월상 연골의 심한 손상이다''.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관절내 일정한 체중부하를 불가능하게 하 

여 1948년 Fairbank"'가 주장한 방사선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Allen 등"은 이러한 변화가 전체 환자중 18% 

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Levy 드®은 반월상 연골은 슐관절내 안정구조물 

로서 중요하여 반월상 연골 손상이나 제거술시 전방전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방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에서 

손상된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은 전방 불안정성을 증가 

시킴을 알 수 있다怀也

급성 전방십자 인대 파열시 반월상 연골 손상은 16% 에 

서 77% 가량 보고되고 있으나心ww，만성기에는 반 

복되는 불안정성의 증세와 함께 다발성 손상이 반월상 연 

골에 나타나고 있다2,께. 손상기전은 외전과 외회전 또는 

과신전에 으「한다. 내측 또는 외측의 손상빈도는 저자들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나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이 많 

고 외측 손상 또는 양측 손상으로 나타난匸严 (Fig. 1). 또 

한 내외 양측 반월상 인골 손상시 좀 더 많은 Giving 

way 가 보인다.

Fig. 1.Classic medial meniscus tear in the ACL-dcficicnl
knee with recurreni siihluxaiion.

Cerebona 등18의 관찰에 의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은 변 

연부 종파열 (peripheral longitudinal tear)이 가장 횬 

한 형태인 반면 외측 반월상 연골은 휭파열 또는 복합파열 

의 형태를 说인다. 즉 손상된 내측 반월상언골은 대부분의 

경우 봉합이 가능한 파열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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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es 등險은 전방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에서 반월상 

연골 절제술은 슬관절내 동통 및 부종을 증가시키고 내외 

양측 절제술시에는 슬관질의 손상을 더욱 가속시킨다고 

하였다". 즉 방사선상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다고 한다 

(Fig. 2). 반월상연골은 안정 슬관절에서 일정한 체중부 

하시 관절 연골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리나 불안정한 슬관질에서 반월상연골 손상은 일정한 체 

중부하 불능 및 증가되는 불안정성으로 관절면이 지속적 

으로 손상된다".

〈골연골 손상〉

반월상연골 손상기전과 마찬가지로 Giving way증세와 

함께 골연골도 손상된다. 초기손상시 21饬에서 31%환자 

에서 볼 수 있으며이"气 Bray와 Dandy51 는 이러한 손상 

은 내측대퇴과의 체중부하면에 대부분 발생하고 빈도는 만 

성에서 더욱 많아 Indelicato와 Bittar'"은 만성시 54%에 

서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골손상은 관절연골의 마모(wear)의 핵을 제공해주며,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슬관절의 심각한 손상이 야기된다”. 

관절연골 손상 진단은 자기공명영상이 진단적 가치가 있으 

며, T1 강조잉상에서 신호 강도의 감소 (decreased signal 

intensity) 부위롤 볼 수 있는데 이는 망상골(trabecula 

bone)의 현미경적 골절(microfracture)을 의미하며, T2 

강조 영상에서 신호 증가는 출혈 및 부종을 의미한다. 대부 

분의 저자들은 급성 전방십자 인대 손상시 자기공명영상상 

골손상은 80%이상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乩"(Fig. 3). 

이러한 높은 빈도의 골손상이 지속될 경우 추후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있다는 경고이다.

〈활동 능력의 회복〉

문헌고찰시 손상전 활동 능력 (activity level)이나 불안 

정성정도가 겍관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직으로 손상후 활동능력은 변하게 된다. 많은 

환자들이 손상된 활동능력이 회복되었다고는 히지만 그들 

이 손상전과 같은 행동이나 기술을 이용하여 운동활동을 

하는지를 판정하기는 내우 힘들다. 즉 점프나 치열한 경쟁 

을 요하는 운동선수가 손상후 활동량율 변경시켜 손상전 

담당위치보다는 기술능력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을 

요하는 위치에서 활동하게끔 된匸많은 저자들 B 은 대 

부분의 전방십자 인대 손상 운동선수들에서 회복기에는 

본안의 손상전 활동능럭이 회복되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증상이 심해져서 운동참여의 수준을 변화시켜야만 한 

다고 주장힌-다. 이는 손상전으로의 회복보다는 향후 계속 

되는 손상으로 인한 활동능력 제한의 시작이라고 본다.

〈방사선학적 변화〉

방사선학적 퇴행성 변화는 저자에 따라 빈도의 차이가 

있으나 20%에서 88%가량 나타난다고 한다*g".ma以,

33. 이러한 변화는 반월상연골 손상시 더욱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선학적 퇴행성 변화는 무증상에서도 보 

이나 실제로 관질경적 소견보다도 늦게 발견된다. 

Fairbank'"가 주장한 반월상연골제거술 후 나타날 수 있 

는 3가지 주요변화를 보면, 첫째 반월상연골절제부위 대퇴 

과로부터 전후 융기 (ridge)의 형성, 둘째 대퇴과의 빈연 

U2부위의 편평호卜, 세째 손상부위 관절강의 협소화 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골관절염과 관련된 연골하 골경화 및 관 

절주위변화률 들 수 있다.

Fig. 2. Marked gonarihrosis seen in (he ACL-deficient knee 
iwcnly years allcr medial ：md l.iicnil mcniscecloniy.

Fig. 3. Ostcoch⑴id「서 dcfcci ihc medial femoral condyle in
I he ACL-dcficienl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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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cDaniel과 Dameron23"은 내반슬, 내즉연골절 

제술과 내측관절강의 헙소화는 확실히 관련되어 있고, 

Allen 등"은 슬관절 부정열 또는 외측연골 절저술 후 골 

성관절염의 높은 빈도가 보인다고 하였다. Lynch 등째은 

안정된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 환자에서 건재한 반월상연골 

인 경우가 3%, 연골의 부분 또는 완전절제시 88%, 연골 

봉합시 8%, 치료치 않은 손상연골시 2Q%의 Fairbank변 

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방人HI학적 되행성변하 

의 진행은 반월상연골 손상형태, 손상된 반월상연골의 치 

료형태 그리고 슬관절의 부정열 유무에 깊은 관련이 있음 

을 보여준다.

요약 및 결론

손상에 의한 전방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의 치료에는 과 

거 수년동안 논란이 많았으나 최근 많은 연구와 새건슬의 

발달로 좀 더 수술적인 치료 경향이 많다. 전방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월상연골 손상의 

위험도가 높고 이러한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인한 관절면의 

손상이 지속되고 이는 방사선학적 되행성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지"“，. satku 등m은 반월상연골 손상없이도 전방십자 

인대 결핍 슬관절에서 11%의 방사선 변화를 보인다고 하 

였디•. 그리고 환자들은 활동능럭 또한 변화시켜야만 한다. 

초기에는 증세가 없는 전방십자 인대 결핍 환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자가 의도하는 활동수준에는 상당한 제약 

을 받게 된다. 전방십자 인대 걸핍 슬관절의 불안정성은 

추후 반월상연골과 관절연골 손상을 가증시켜 슬관절의 퇴 

행성 변화를 좀 더 초기에 초래한다는데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전방십자 인대 결핍 환자에서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젊은 활동기의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수술적 제건술 

을 권하며 불안정성 및 상당한 내측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를 갖고 있는 중년에서도 경골 근위부 절골술과 함께 전방 

십자 인대의 재건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Allen PR, I>enham RA, Swan AV : L너e de아牌曰侦"甘 

chaises a her meniscectomy. J Bone John Sitr<^. 66B:666-' 
6기. 1984

2. Andersson C, Odensten M, Good L, et al : Surgical or
지让'어 (rcattnciil of acute rupture of the anterior cru- 

cinie ligamcni;A mndoniizcci 니udy with lony-tcnn follow-

up. J Bone Joint Surg, 71 A:965-974. 1989
3. Arnoczky SR Rubin RM, Marshall JL : Micro vascula

ture of the cruciaie ligaments and its response to injury: 
An experimental study in dogs. ./ Bone Joint Surg. 61 A: 
1 갈 2i 니 2 즈9, 1979

4. Am이d J* Coker T, Heaton 侦 et al : Naiuru! hisiory of 
anierior cruciate tears, Am J Sporls Med. 7:3()5-313. 1979

5. Bray R. Dandy D : Meniscal lesions chronic anterior 
cmciaR ligament deficiency../ Bone Joint 71B: I 으8- 
130, 1989

6. Hu너Uey S, Barruck R, Alexander AH : Tlie nalunl his
tory of cQuscivatively treated partial anterior cruciate H옹a- 
inent tenrs. Am J Sports Me(L 17:221-225, 1989

7. Caborn DNM, Johnson BM : The natural history 야］ the 
anterior cruciate li응anx시il-d이'icienl knee. CHu. Sports 
Med, ! 2:625-636, 1993

8. Cerabona F, Sherman M, Bon^ino 丄 et M : Patterns of 
meniscal iiijury with acute anierior cruciate ligament tears. 
Am J Sports Med, 16:6()3-609, 1988

9. DeHaven KE, Untner DM : Athletic injuries: Compari
son by a당& sport and gender. Am J Spons Med. 14:218- 
24, 1986

1(). Fairbank TJ : Knee joint changes after meniscectomy. J 
Bone Joint Siu^, 30B:664-670, 1948

1 L Feagin J A Jr, Cu 이 VV : Isolated tear of the anterior cru- 
ciaic ii아；｝mcm： 5-year follow up smdy. Am J Sports Med. 
4:95-100. 1976

12. F뱌J, Marshall J : The natural history and diagnosis ol' 
anterior crueiate ligament insufficiency. Clin Onhop, 147: 
고 9-3 당. 1980

13. Hawkins R. Misamore G, Merritt fF: Follow-up of the 
acute nonopcraied isolated anterior cruciate ligament lear. 
Am J Sports Med. 14:끼)5-210. 1986

14. Hsieh H, Walker P : Stabilizing niechanisnis of the load- 
e<1 and unloaded knee joini. J Bone Joint Snr^, 5$A:X7-93, 
1976

15. Indelicato P. Bittar E: A perspective of lesioii associted 
with ACL insufficiency of the knee; A review of j 10() 
cases. Clin Onhop, 198:77-88, 1985

16. ,lokl P, Kaplan N. Stovell P, et 기 : Non-operative treau 
mein of severe injuries to the medial and anterior cruciate 
Hgam伊Ms of the knee. J Bone Joint 66A:741-744. 
1984

17. Kannus P, Jarvinen M : 시y treated tears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t: Long-term resuhs. J 
Joint Sur^. 1987

IK. Levy IM. Torzilli P、Warren R : The effect of i가用 

ineniscectoniy on anterior-posterior motion of the knee. J 
Hone Joint 64A:883-888. 1982

19. Upscomb AB, ,\n(lei>on A : Te：ir.s the iinieiior cruci- 
alc liganicm. in adolescents. J 仪〃* Join! Siu*、6SA: 19-

——44



김형수 : 진방십자인뎨 손상 숄관절의 자연적 병의 경과

28,1986
희). l-ynch M. Henning C, Glick K : Knee joint surface 

ih사卩事:s: Long-icrni I'oolow-up meniscus tear trcalinent in 
stable amerior cnici;itc li방reconstruciions. Clin 
Orthop. 172:148-153. 1983

킈 . I .yon RM. Aekeson WH, Ami니 D et al : 니Hm.아m너나니 

dilfcrence between the cells of the medial collaleral and 
I he anlerior erucimc ligainenis. CIul ()抵h씨), 272:279- 
2S6. I()이

22. Marks PH. Vellet A I), Foxier PJ : M RI detecied bone 
Scsions in amciior cruciaic ligament injured knees. 
Presented ui the Combined Cnngress of the Internationai 
Arihi'oscopy Asscoation and the International Ktice soci
ety. Toronto. Canada, May 1991

그3. NkDani니 W.| Jr, Dameron T Jr : Untreaied ruprures of 
the anterior cruciaie ligament: A follow-up study../ Bone 
Me &心.62A:696-704, 1980

24. M니)니 WJ Jr. Dameron T Jr :The unhealed anterior 
cruciaie li응amcm i■나pimc. Clin Onhp, 172:158-163, 1983

25. Miyasaka KC. Daniel DM, Stone ML, et 시 : The inci
dence of knee ligament injuries in the generl population. 
Am, J Knee Sin'i>, 4:3-X, 1984

26. 치dj心 F, Mooar P, Matthews D, et al: Th。symptomatic
interior cruciiiie-dencient knee: I. The Ion상-lerm lime- 
litmnl disabiliiy in aUilcHc시ly aelive individuals. 7 Hone 
JMe 孫w 65A:I54-I62. 1983 -

27. Noyes Matthews D, Mooar l\ 바，시 : The symptomatic 
anicrior cruciaie-defieieni knee: II. The「esuhs <)「「나i사：)ili- 
laiion. aciivity niodilkalion. and gg나m니ing on funciional 
ilisabilily. J Bone Joint Siir^. 65AJ63-I74. 1983

28. Noyes 1?, Mooar L, Moorman C, et al : Parlial tears of 
the anierior cruciaie Hgument: Progression io complete 
ligament deficiency. ./ Bone Joint Sur^, 71B:825-S33. 
1989

끄). Noyes F? Mcfiinniss (；, (irood E : The variable func- 
lional disability of the anterior cruciate ligamenlxleficieni 
knee. Orlhop Clin Norih Am. 16:47-67. 1985

지), Puttee G, F'ox J, D시 Pizzo VV, et al : Pour to icu years 
fellow•니p of unreconstrueied iini.crior cruciate ligameni 
leurs. .4出 7 Sjwis Al(시. 17:430-435. 1989

31. Rosen MA? Jackson DW, Berber PE : Occult osseous 
lesions documenlcd by rnagnclic resonance imaging usso- 
ciated with anterior cnciac ligameni rupmres. Ari/iro- 
scopy. 7:45-51, 1991

32. Satku K, Kumar V, Ngoi S : Anterior cruciaie li이【miem 
injuries: To counsel or to opeiate? J Btme Mm S以g, 68B 
:458-46L 1986

33. CC. (>eorgescu HL Kwoh CK et al : Effect of 
growth factor on the proliferahon of fibroblasis Iron) the 
medial collatera! and anierior cruciate ligaments../ Orthop 
Res, 13:184-190, 1995

34. Sh이bourne KD. Whitaker 丄 McCarroll J, et al : Ante
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evaluation of intraarticuhir 
reconstmciion of acute tears without repair: Two h> seven 
year followup of 155 athletes. 사〃? J Spoils Med, 18:484- 
489. 199()

35. Smith BA, Livesay (>A 싸］d Woo SL-Y : Biology und 
bionieclianics of I he anierior cruciate li 앙 aniem, Clin Sports 
Ah시, 12:637-670, 1993

一 45



대한관절경학회지 : 제 1 권 제 1 호 1997년

The Natural History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 Deficient Knee

Hyoung Soo Kim, M.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bihd Universify. hiha General Hospital

Simg-fiam. Korea

The natural history ol* the anterior cruciate liganienl(ACL)-deficieni knee remains comrovcrsial. although mnnerous 

invcsiigttiion have iried to ascertain lhe course J hat the knee 心。나 kl Ibllow once the AC1- has lost hm 니 ion 니 intcgrify.

An cxictisivc review of (he lilcrature performed according to symploms. physical cxaniinali()ns. associaied surrotind- 

in났 tissue injuries, re turns to activity level and radi 이。낭 ical changes in the knee joint.

An active individual with a non-functioning ACL was susceprible to injury to the menisci and deteriorate the anictilar 

cartilage, followed radiographic changes. An activity lev비s in general also changed after injury. The most common 

symptom was pain. But instability varied in these individuals.

Conclusively we believe that all these factors will eventually, if not inifi가lly, result in a symptomatic knee, which will 

res id i in signilkant limitations to the individuafs desired level. So we recommend an aggressive approach in person 

who desired io return to a r시miv이y active life style in young person as well as in middle aged individuals who h가ve 

significant ACL deficient knee.

Key Words : Natural history. Anterior cruciate ligament, De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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