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저

대치교정지 24(2) ： 247-273, 1994

한국인 교합양식의 치과인류학적 연구

남 동 석1>

I .  서 론

양호한 교합상태를 이룩하여 악구강 기능을 
회복하고，안모의 심미적 효과도 증진코자 하는 
치과교정학 영역에서 교합의 기본 요소인 치아 

하나 하나의 크기와 형상을 파악하고，그것이 어 
떻게 또 얼마나 교합구성에 관련되는지를 이해 
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다.

치아의 크기와 형태가 교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하여서는 치아의 크기와 교합상태 
에 관한 Bolton1)，Neff2)의 연구둥이 있고，형 태와 
관련해서는 Dahlberg3) 가 상하 대구치의 교합관 
계에 교두와 교합면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또 Heilman 4)과 Friel 5)은 상악 전치 설면 형 태 
가 전치 피개관계에 관여한다는 간단한 기술을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그 이상의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

한편，치관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형질을 치과인류학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치아의 
형질과 인종차에 대해서는 Hrdlicka6)，Dahlberg

7) 둥을 위시하여 많은 보고8’9>가 있으며, 高橋10\ 

三浦11>는 치열궁의 형태와 인종차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는 치아의 형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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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유전적 영향을 받으며, 치아의 많은 해부학 
적 변이는 주로 유전에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써, 

변이의 출현빈도는 인종에 따라 다르나, 반대로 
(악)골은 불안정한 조직이어서 치열궁,교합형,구 
개융기,정중이개등은 환경의 영향으로 변화하기 
쉽고，치아의 어떤 유전적인 인종적 특징은 이차 

■적인 교모나 우식증으로 파괴되지 않는 한，비교 
적 조기에 결정된 것이라는 Laskeria 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 酒井131은 ① 치아는 유전성 이 강하다. ② 인 
류가 갖고있는 절치,견치,소구，대구치의 4종류의 
치아는 각각 형태적,진화적 특징을 갖고있다. ③ 
- 치관의 형 태는 교모,우식증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한，변화하지 않는, 생물학적으로 특이 한 성 
질이 있기 때문에 인종 연구에 치아를 이용할 때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인 치아의 치관 형질에 관 

한 인종학적 보고는 아주 드물다고 생각되어， 
한국인 치아의 인종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저자 
는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n . 연구재료

안모의 형태와 교합 상태가 양호하고, 결손치 
아와 우식증 치료경험이 없는 한국인 120인(남 
자 56인;평균연령 21세 3개월, 여자 64인;평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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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a . 계측점 설정위치 및 X -Y 좌표

1 〜7까지는 중절치로부터 제 2 대구치까지.

8;치열궁 폭경(;大坪방법) 11;기저골 폭경(ᄎ坪방법)

9;치열궁 폭경(Moyers 방법) 12;치열궁 장경(大坪방법) 

10;대구치간 폭경(Moyers 방법) 13;기저골 장경(ᄎ坪방법)

그림 1ᅳb 계측 항목

령 22세 5개월)의 상,하악 경석고 모형을 조사대 
상으로 하고, 둥경 의과치과대학 치학부 제1 치과 
교정학교실이 소장하고 있는 재료중에서 한국인 

재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한 일본인 142인 
(남자 68인;평균연령 23세 11개월, 여자 74인;평 
균연령 27세 4개월)의 상，하악 경석고 모형을 비 
교 자료로 하였다.

m. 연구방법

1. 치아위치의 분포상태 및 치아의 크기

치아 위치의 분포상태와 크기를 파악하기 위 
하여 재료로 사용한 모든 상,하악 모형에서, 좌， 

우중절치 절단의 중점을 연결하는 선의 2등분점 
과 양측 제1 대구치 근심교두정의 3점을 포함하 
는 가상교합평면을 설정하였다., 이 가상평면이 

사진기의 필름면과 평행이 되도록하는 黑木14의 
방법 에 따라 실물과 사진이 1:1이 되도록 촬영하 
였디-. 사진상에서 아세테이트지에 tracing을 한 
후,방林15\ Moyers1®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측점을 설정하였다.

① 좌，우 중절치와 측절치 절단의 중앙점
② 좌,우 견치 교두정
③ 좌,우 제1 및 제2 소구치 협측교두정
©  좌,우 제1 및 제2 대구치 근심협측교두와  원심협측 

교두 분계구의 최심점

그리고 이들 data의 분석을 위하여 동경의치 
대 저ᅵ1교정 학교실에서 자체 제작한 soft ware를 
이 용하기 위 하여 X - Y  좌표축을 설정 하고, digi- 

tizer로 각 계측점을 좌표치화하여 data file을 작 
성하였다. 이 때의 좌표축은 좌,우 중절치 계측 
점의 2등분 점과 좌,우 제1 대구치간의 2등분점 
을 연결한 직선을 Y 좌표축으로 하고, 이 직선에 
직교하며 좌,우 중절치 순면에 접하는 직선을 X  

좌표축으로 하였다(그림 1-a，b).
또 중절치로 부터 제2 대구치 까지 상,하 각각 

14개 치아의 근원심 폭경과 치열궁과 기저골의 
장경과 폭경을 계측하였다.

2.치아의 형질

동일한 모형을 사용하여 Hanihara17)，M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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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esᅳ，P e d e rs o n ，酒 井  의 연 구 를  참 고 로  하  

며 치 관 에  출 현 하 는  제 령 질 을  관 찰 하 고 ，그  중 

전치부  8항 목 ，소 구 치 부  9항 목 , 대 구 치 부  13항 목 ， 

%■ 30항 목 을  조 사  대 상 으 로  설 정 하 였 다 .

즉 ，전 치 부 에 서 는
D 상악 중절치의 순면 형 태 (labial surface pattern)

2) 상악 측절치의 순면 형 태
D 상악 중절치의 복 shovel형태 (double shovel-sha- 

pe，複鋪型 )

4) 상악 측절치의 복 shovel 형태
5) 상악 견치의 순면변연융선 (labial marginal ridge)

6) 상악 중절치의 shovel형태

7) 상악 측절치의 shovel형태

D 상악 측절치의 퇴화형 (reduction)

소 구 치 부 에 서 는
9) 상악 제 1 소구치의 근심협면 변연융선(mesio- 

buccal marginal ridge)

® 상악 제 1 소구치의 개재결절 (interstitial tubercle) 

J  하악 제1 소구치 의 설즉 교두 발육도(development 

of lingual cusp)

3) 하악 제2 소구치의 설측 교두 발육도
3) 하악 제 1 소구치의 설측 부교두 발육도(develop- 

ment of accessary cusp;

3) 하악 제2 소구치의 설측 부교두 발육도
S) 하악 제1 소구치의 협，설 양교두의 중심교합면 융 

선의 접속형 태 (fused lingual cusp)

J) 하악 제2 소구치 의 교합면구의 형 태(pattern of oc

clusal groove) 

g) 하악 제 1 소구치의 설촉면 근심구(mesial groove 

of lingual groove)

대 구 치 부 에 서 는
|) 상악  제1 대구치의 Carabelli결절(Carabelli's cusp) 

3) 상악 제2 대구치의 Carabelli 결절 
动 상악 제1 대구치의 hypocone의 퇴화 (reduction of 

hypocone)

3) 상악 제2 대구치의 hypocone의 퇴화 
§) 상악 제1 대구치의 metacone의 퇴화(reduction of 

metaconej 

3) 상악 저12 대구치의 metacone 의 퇴화
3) 상악 제2 대구치의 근원심적 압축(mesiodistal co

mpression)

©  하악 제1 대구치의 protostylid(protostylid)

@ 하악 제2 대구치의 protostylid 

©  하악 제1 대구치의 교합면 구의 형태 (pattern of

occlusal groove)

@ 하악 제2 대구치의 교합면 구의 형태 
©  하악 제1 대구치의 교두수 (numbers of cusp)

⑩ 하악 제2 대구치의 교두수  

에 대하여  관 찰 하 였 다 .

관찰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형질을, 그 발현 
정도에 따라 등급화 하였다. 이 등급화에는 酒井 
21)이 제시한 형질의 형태학적 분류，즉 ① cin- 

gulum에 관련된 형질，②변연융선에 관련된 형 
질, ③현생인류에 새롭게 출현한 형질 그리고 ④ 
교두의 퇴화 및 교합면 구 형태의 형질을 참작하 

여 전기 ①，② ,③과 같은 첨가적 요소의 형질에 
대해서는, 그 형질이 발현 되지 않은 것을 1로 하 

고，발현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2，3 혹은 4의 등 
급을 부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④와 같이 퇴 행 
적 형질에 대하여서는 그 정도가 가장 현저한 것 
을 1로 하고, 정도의 경감에 따라 2,3 혹은 4의 

등급을 부여하였다. 치아형질의 발현 정도는 치 
아의 종류나 형질에 따라 변이가 다양하였기 때 
문에，항목에 따라서는 등급의 평가가 2단계의 

것부터 4단계의 것까지 있었다(표 1).

등급의 기준은 연구결과의 각 항목에서 상술 
한다.

모든 관찰은 우측 치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좌측 치아를 대용하 
였다.

IV. 과

1. 치아위치의 분포상태 및 치아의 크기

1) 치아위치의 분포상태 

치열궁의 구성요소인 개개치아위치의 분포상 
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과 1:1의 크기로 촬영 
된 사진의 투사도를 사용하여 신연산요태로 입력한 
후, 한국인 남녀와 일본인 남녀 각각에 대하여 
산포도를 작성하였다(그림 2~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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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관찰형 질항목 및 등급

Item
Number of

Item
Number of

Grade Grade

Anterior tooth Molar

1 labial surface pattem (U l) 3 18) Carabelli's cusp(U6) 4

2 idem(U2) 3 19) idem(U7) 4

3 double shovel-shape(Ul) 4 20) hypocone reduction(U6) 4

4 idem(U2) 4 21) idem(U7) 4

5 labial marginal ridge(U3) 3 22) metacone reduction(U6) 3

6 shovel - shape(U l) 4 23) idem(U7) 3

7 idem(U2) 4 24) m eskrdistal compression(U7) 3

8 reduction(U2) 4 25) protostyiid(L6) 4

Premolar 26) idem(L7) 4

9 mesi으 buccal marginal ridge(U4) 3 27) groove pattern(ᄂ6) 3

10 interstitial tubercle(U4) 3 28) idem(L7) 3

11 development of lingual cusp(L4) 3 29) cusp number(L6) 2

12 idem(ᄂ5) 3 30) idem(L7) 2

13 development of accessory cusp(L4) 3

14 idem(L5) 3

15 fused lingual cusp(L4) 3

16 occlusal groove pattem(L5) 3

17 mesial groove of lingual surface(L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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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한국인 남성 그림 2-b .한국인 여성 그림 2-C 일본인 남성 그림 2-d 일본인 여성

그림 2.계측점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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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치열궁 형태의 분석 결과 그림 3 -b  치열궁 형태의 분석 결과 그림 3 -c  치열궁 형태의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비교) (한 .일■남자 비교) (한■일 여자  비교)

2)치열궁 형태
한국인 남녀 각각과 일본인 남녀 각각의 치열 

궁 형태를 분명히 알아보기 위하여 각 계측점의 
평균 좌표치를 기초로 각 치열궁의 형태를 그려 
냈다. 또 한일 양국인을 비교하고자 평균 형태를 
X - Y 좌표축상에서 중첩시켰다(그림 3 ~ a ，b，c).

3) 치아의 크기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제2대구치까지의 

치관 근원심폭경，치열궁 장경과 폭경 그리고 치 
조기조장경과 폭경을 모든 모형에서 계측하고 
남녀별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표 2).

2. 치아의 형질

1)상악 절치의 순면형태 
절치 순면의 변연융선의 발육비후도와 평활도 

를 기준으로 하는 酒井22) 의 방법으로 3등급화 
하였다(그림 4).

m

그림 4. 상악  절치의 순면 형태 등급 (M;근심 D;원심 )

3등급; 근，원심 변연융선이 현저하게 발육되어 
치경융선까지 이어진다. 순면와는 치경부 
까지 함몰되어 있고，미약한 중앙융선에 
의해 근심과 원심소와로 구분된다.

2등급; 근,원심변연융선의 비후도는 3등급의 경 
우보다 못하지 만，치 경즉 1/3부분이 강하 
게 팽대되어 있다. 따라서 순면와는 치관 
의 절단측 1/2부위에 국한되며，나머지 부 
분은 치경융기가 되어 양측 변연융선으 
로 이행,융합된다.

1등급; 2등급의 것과 유사하나 중앙부의 발육이 
현저하여 중앙융선이 뚜렷하다.순면전체 
가 풍만하게 보이며, 치경융선도 역시 뚜 

렷 하다.

이상과 같이 3등급으로 구분하여 상악 중절치 
와 측절치에서 그 출현빈도를 조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관찰 대상모형중 한국인의 중,측절치에서는 
남녀 모두 3등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표본은 
하나도 없었으나，일본인에서는 약간 관찰되었 

다.

한국인 남자의 중절치에서는 1등급이 2등급보 
다 훨씬 많이 관찰되었고，여자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였으나，일본인은 남녀 공히 2등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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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인 남녀 모형 계측 결과

한국인  남성

상 악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하악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중절치 8.52 0.52 51 중절치 5.24 0.43 51

측절치 6.95 0.52 51 측절치 5.90 0.45 51

견 치 7.85 0.39 51 견 치 6.91 0.39 51

제 1 소구치 7.20 0.35 51 제 1 소구치 7.07 0.43 51

1̂12소구치 6.64 0.44 51 제 2소구치 6.97 0.43 51

대구치 10.54 0.55 51 제 1 대구치 11.24 0.55 51

제 2 대구치 9.44 0.49 51 제2대구치 10.40 0.55 51

치열궁폭경 44.20 2.11 51 치열궁폭경 35.45 2.04 51

치열궁폭경* 39.40 2.06 51 치열궁폭경* 32.62 1.88 51

대구치간폭경* 50.72 2.65 51 대구치간폭경* 44.43 2.56 51

기저 궁폭경 48.03 2,51 51 기저 궁폭경 41.57 2.27 51

치열궁상경 36.90 2.38 51 치열궁장경 32.79 2.12 51

기저 궁장경 31.92 1.96 51 기저 궁장경 30.13 1.82 51

한국인  여성

상 악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하악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

중절 치 8.31 0.39 61 중절치 5.15 0.29 61

측절 치 6.81 0.45 61 측절치 5,80 0.30 61

견 치 7.66 0.40 61 견 치 6.64 0.37 61

제 1 소구치 7.14 0.32 61 제 1 소구치 7.01 0.29 61

제 2소 구치 6.67 0.39 61 제 2소구치 7.02 0.40 61

제1대구치 10.28 0.54 61 제 1 대구치 10.98 0.51 61

제 2 대구치 9.28 0.47 61 제 2 대구치 10.16 0.56 61

치열궁폭경 42.80 1.50 61 치열궁폭경 34.99 1.40 61

치열궁폭경* 38.30 1.38 61 치열궁폭경* 32.19 1.26 61

대구치 간폭 경* 48.46 1.50 61 대구치간폭경* 42.84 1.42 61

기저궁폭경 45.71 2.04 61 기저궁폭경 40.15 1.46 61

치열궁장경 36.83 1.53 61 치열궁장경 32.80 1.41 61

기저 궁장경 32.06 1.58 61 기저 궁장경 30.74 1.33 61

* ： Moyers계측방법ᅵ

많 았 다 .

측 절 치 에 서 는  한 국 인 과  일 본 인  모 두 가  1등 급  

의 형 태 를  가 장  많이 갖 고  있 었 다 .

2)상 악  절 치 의  복  shovel형태  

설 면 이  shovel형 태 이 고 ，마 찬 가 지 로  순 면 도  잘 

발 육 된  변 연 융 선 이  에 워 싸 고  있어서  순 면 와 가  

깊게  형 성 되 어  있는  절 치 를  복 shovel형 절 치 라  

고 부 를  것 을  D ahlberg29 가  주 장 한  바  있 다 .鈴

木 과  酒 井 24>이 이 를  4등 급 으 로  구 분 한  것 을  원 용  

하 였 다 .

4등 급 ; 근 ，원심 변 연 융 선 의  발 육 이  현 저 하 여  순  

면 와 의  깊 이 가  뚜 렷 하 고  이 것 이  치 경 부  

까지  이 른 다 .

3등 급 ; 근 ,원 심  변 연 융 선 이  제법  강 하 게  발달되  

어 있 으 나  순 면 와 의  깊 이 는  4등 급 의  것 보  

다  얕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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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 상악절치의 순면형태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표본수

남 38 (67.86 ) 18 (32.14 ) 0 ( 0 ) 56

한국인 여 28 (43.75 ) 36 (56.25 ) 0 ( 0 ) 64

U I1
합 66 (55.00 ) 54 (45.00 ) 0 ( 0 ) 120

남 31 (45.59 ) 33 (48.53 ) 4 ( 5.88 ) 68

일본인 여 30 (40.54 ) 34 (45.95 ) 10 (13.51 ) 74

합 61 (42.96 ) 67 (47.18 ) 14 ( 9.86 ) 142

남 53 (94.64 ) 3 ( 5.36 ) 0 ( 0 ) 56

한국인 여 52 (81.25 ) 12 (18.75 ) 0 ( 0 ) 64

합 105 (87.50 ) 15 (12.50 ) 0 ( 0 ) 120
U1

남 62 (91.18 ) 6 ( 8.82 ) 0 ( 0 ) 68

일본인 여 58 (78.38 ) 15 (20.27 ) 1 ( 0 ) 74

합 120 (84.51 ) 21 (14.79 ) 1 ( 0,70 ) 142

( )안은 백분율

I  4. 상악절치의 복 shovel 형태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4 표본수

남 40 (71.43 ) 16 (28.57 ) 0 ( 0 ) 0 0 ) 56

한국인 여 41 (64.06 ) 23 (35.94 ) 0 ( 0 ) 0 0 ) 64

U I1
합 81 (67.50 ) 39 (32.50 ) 0 ( 0 ) 0 0 ) 120

남 15 (22.06 ) 37 (54.41 ) 14 (20.59 ) 2 ( 2.94 ) 68

일본인 여 22 (29.73 ) 30 (40.54 ) 11 (14.86 ) 11 (14.86 ) 74

합 74 (26.06 ) 67 (47.18 ) 25 (17.61 ) 13 ( 9.15 ) 142

남 52 (92.86 ) 4 ( 7.14 ) 0 ( 0 ) 0 0 ) 56

한국인 여 56 (87.50 ) 8 (12.50 ) 0 ( 0 ) 0 0 ) 64

합 108 (90.00 ) 12 (10.00 ) 0 ( 0 ) 0 0 ) 120
U1

남 58 (85.29 ) 10 (14.71 ) 0 ( 0 ) 0 0 ) 68

일본인 여 53 (71.62 ) 15 (20.27 ) 6 ( 8.00 ) 0 0 ) 74

합 111 (78,17 ) 25 (17.61 ) 6 ( 4.23 ) 0 0 ) 142

( )안은 백분율

:등급; 순면 변연융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으나 
구에의해 분명하게 구분될 수는 있고 순 
면와는 대단히 얕거나, 절단측 1/2이하의 
부분에서만 겨우 인정할 수 있다.

등급; 순면 변연융선과 순면와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 관찰 결과는 표 4로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중,측절치에서는 3,4등급의 것이 전 
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의 중절치에 
서는 4등급의 것도 약간은 관찰할 수 있었으나, 

측절치에서는 4등급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또 한국인의 중절치에서는 1등급이, 일본인에서 
는 2등급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측절치에 
서는 한,일 양국인 모두에서 1등급의 출현이 가 
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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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상악절치의 순면변연융선 등급별 분포

치 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표본수

남 23 (41.07 ) 25 (44.64 ) 8 (14.29 ) 56

한국인 여 33 (51.56 ) 29 (45.31 ) 2 ( 3.12 ) 64

UC
합 56 (46,67 ) 54 (45.00 ) 10 ( 8.33 ) 120

남 56 (83.58 ) 11 (16.42 ) 0 ( 0 ) 67

일본인 여 56 (75.68 ) 17 (22.97 ) 1 ( 1.35 ) 74

합 112 (79.43 ) 28 (19.86 ) 1 ( 0.71 ) 141

( )안은 백분^

3) 상악 견치의 순면변연융선
酒井25)의 분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등급

으로 분류하였다.

3등급; 주위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변연융 
선이 치관장경의 약 2/3 혹은 그 이상 인 
정 된다.

2등급; 발육상태가 약간 미 약한 변연융선이 치관 
장경의 약 1/3부위에 존재하는 경우로， 
변연융선의 비후도는 약하지만 구에 의 
해서 주위의 치면과 분명하게 구분된다.

1등급; 주변의 치면과 비슷하여 변연융선의 윤곽 
이 분명치 않다.

한，일 양국인 모형에서 90% 정도가 1，2등급으
로 구분되었으나, 한국인의 경우는 1,2등급이 거
의 비슷한 출현양상을 보였고, 일본인은 80% 정
도가 1등급에 편중되었다(표 5).

4) 상악 절치의 shovel 형태
Hrdlicka26)의 방법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하

였다(그림 5).

4등급; 근，원심 설면 변연융선이 잘 발육되어 설 
면와가 분명하게 형성된다.

3등급; 변연융선의 발육도가 조금 낮다.

2등급; 변연융선의 발육도가 미약하나 분명히 
shovel형이라고 할 수 있다.

1등급; 변연융선과 설면와를 인정할 수 없다.

M

그림 5. 상악절치의 shovel 등급 (M;근심 D;원심)

한국인 남자는 중절치와 측절치에서 4등급은 
관찰할 수 없었다. 한국인 남녀 모두에서 출현현 
도는 2등급이 제일 높았고，3，1，4등급의 순서였 
다. 측절치에서는 2등급，3，4，1등급의 빈도순을 
보였다.

일본인 남자의 중절치에서 shovel형 등급에 
따른 발현순서는 4,3,2,1 등급의 순이 었으나, 측절 
치에서는 3,4,2,1 등급의 순이었다(표 6).

5) 상악 측절치의 퇴화 
측절치의 퇴화형태의 분류에는 많은 주장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

4등급; 정상적인 형태로 절단부가 넓고, 치경부 
가 좁다.

3등급; 퇴화되기 시작된 것으로 근，원심 변연이 
거의 평행하다.

2등급; 근,원심 변연이 평행하지 않고, 절단측•을 
향해 뾰족해졌고 설면와가 좁고 맹공의 
형태이다.

1등급; 완전한 원추형으로 되어 설면와의 흔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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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 

(30.14 ) 

(31.21 )

(38.24 ) 

(38.36 ) 

(38.30 )

28 (41.18 )

29 (39.73 ) 

57 (40.43 )

16 (25.53 )

17 (23.29 ) 

33 (23.40 )

2 ( 2.94 ) 

5 ( 6.85 ) 

7 ( 4.96 )

일본인

0 ( 0 )  

21 (32.81 ) 

21 (17.50 )

7 (12.50 ) 

24 (37.50 ) 

31 (25.83 )

35 (62.50 ) 

17 (26.56 ) 

52 (43.33 )

14 (25.00 ) 

2 ( 3.12 ) 

16 (13.33 )

한국인

t t t 2

25 (30.76 ) 

25 (34.25 ) 

50 (35.46 )

15 (22.06 )

16 (21.92 ) 

31 (21.99 )

2 ( 2.94 ) 

4 ( 5.48 ) 

6 ( 4.26 )

일본인

U1

0 ( 0 )  

25 (39.06 ) 

25 (20.83 )

7 (12.50 ) 

24 (31.50 ) 

31 (25.83 )

34 (60.71 ) 

13 (20.21 ) 

47 (39.17 )

15 (26.79 ) 

2 ( 3.12 ) 

17 (14.17 )

한국인

t t t I

치아별 대상별 등급 표본수

표 6. 상악절치 shovel형 분포

( )안은 백분율

표 7. 상악측절치 퇴화 분포

( ) 안은 백분율

않았으나，1，2등급의 순으로 발현빈도가 낮아졌 

다.

7) 상악 제1 소구치의 개재결절 
이 개재결절은 제1 소구치 교합면 변연융선에 

나타나는 결절이다(그림 6).

酒井271 의 방법과 동일하게 3등급으로 분류하 
였다. 출현빈도는 표 9에 제시하였다.

3등급; 결절의 쐐기모양의 선단이 변연으로부터 
치관폭경의 1/4이상부위에 위치한다.

2등급; 그 거리가 1/4미만 이다.

1등급; 구가 존재하지 않으며，단순히 변연융선

한,일 양국인 표본의 선택조건때문에 모든 표 
본에서 1등급은 전혀 관찰할 수 없었고 한국인 
에서는 2등급도 관찰되지 않았다.

발현빈도는 한국인에서 4,3등급의 순이었고, 

일본인에서도 4,3,2등급의 순이었으나 2등급은 
1% 도 되지않았다(표 7).

6) 상악 제1 소구치의 근심협면 변연융선
3)항의 견치 순면 변연융선의 분류방법에 따 

라 3등급으로 분류하였고, 그 관찰결과를 표8에 
제시하였다.

발현빈도의 순위는 한국인에서 1，2，3등급의 순 
으로 낮아졌고, 일본인에서는 3등급은 관찰되지

치 아별 대상별 등급 I 2 3 4 표본수

남 0 ( 0 ) 0 ( 0 ) 34 (60.71 ) 22 (39.23 ) 56

한국인 여 0 ( 0 ) 0 ( 0 ) 8 (12.50 ) 56 (87.50 ) 64

합 0 ( 0 ) 0 ( 0 ) 42 (35.00 ) 78 (65.00 ) 120
Ul

남 0 ( 0 ) I  ( 1.47 ) 5 ( 7.35 ) 62 (91.18 ) 68

일본인 여 0 ( 0 ) 0 ( 0 ) 1 ( 1.35 ) 73 (98.65 ) 74

합 0 ( 0 ) I  ( 0.70 ) 6 ( 4.23 ) 135 (95.07 ) 1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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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상악  제 1소구치 근심협 면 융선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9 3 표본수

나 29 (51.79 ) 21 (37.50 ) 6 (10.71 ) 56

한국인 여 31 (48.44 ) 20 (31.25 ) 13 (20.31 ) 64

U P 1
합 60 (50.00 ) 41 (34.17 ) 19 (15.83 ) 120

남 48 (70.59 ) 20 (29.41 ) 0 ( 0 ) 68

일본인 여 49 (66.22 ) 25 (33.78 ) 0 ( 0 ) 74

합 97 (68.31 ) 45 (31.69 ) 0 ( 0 ) 142

( )안은 백분율

그림 6. 상악 제 1 소구치 개재결절 등급 
(M;근심 D;원심)

그림 7. 하악소구치 설측교두 발육도 등급 
(B; 협측 L;설측

의 가벼운 팽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이거나 변연융선의 존재가 의심된다.

한,일 표본 모두에서 발현빈도는 1，2,3등급의 
순으로 낮아 졌으나, 3등급의 발현빈도는 일본 
인이 한국인 표본보다 2배가량 높았다.

8) 하악 소구치의 설측교두 발육도
일반적으로 하악 소구치 설측교두는 퇴화 경 

향이 강하고, 그 발육도도 개체변이가 크다. 발 
육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그림 7).

3등급; 설측교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

2등급; 발육정도가 미 약하지만 독립교두가 있고, 

이것이 주위의 치질과 구별된다.

1등급; 교두가 없고，결절의 흔적도 없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하악 제 1,2 소구치 에 대 
하여 조사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저11 소구치에서는 한,일 양표본 모두에서 2,1,3 

등급의 순으로 발현빈도가 낮아졌으나，제2 소구 
치에서는 3,2,1 등급의 순으로, 특히 3등급이 월등 
히 높은 빈도를 보였고 한국인 표본에서는 1례

표 9. 상악  제 1소구치 개재결절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표본수

나 30 (53.37 ) 22 (39.29 ) 4 ( 7.14 ) 56

한국인 여 23 (35.94 ) 28 (43.75 ) 13 (20.31 ) 64

U P 1
합 53 (44.17 ) 52 (41.67 ) 17 (14.17 ) 120

남 20 (29.41 ) 24 (35.29 ) 24 (35.29 ) 68

일본인 여 34 (45.95 ) 23 (31.08 ) 17 (22.97 ) 74

합 54 (38.03 ) 47 (33.10 ) 41 (28.87 ) 142

( )안은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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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LP1 -------

일본인

한국인 

LP2 -------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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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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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

0 ( 0 )

0 ( 0 )

0 ( 0 )

11 (20.00 ) 

6 ( 9.52 ) 

17 (14.41 )

44 (80.00 ) 

57 (90.48 ) 

101 (85.59 )

4 ( 6.06 ) 

0 ( 0 )  

4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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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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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5-8
 
2
 1
2 
21

X 

i—
H

1
2 
3

52 (78.79 )

53 (71.62 ) 

105 (75.02 )

( )안은 백분율

각 1 등급도 관찰되지 않았다.

)) 하악 소구치의 설측 부교두 발육도 
하악 소구치 원심에 존재하는 작은 부교두는 

E 합면 변연융선의 일부가 발달한 것으로 그 크 
사는 개체에 따라 커다란 변이를 보인다. 이를 
酉并등251의 분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8).

;등급; 발육정도가 경도이더라도 독립 교두정이 
있고 주위치질과 구분이 된다.

!등급; 독립된 교두정은 없으나, 설측 변연융선 
의 일부가 막연하게 팽대되어 있다.

L등급; 설측 변연융선에 전혀 풍륭부가 없다.

제1 소구치에서는 한국인 표본이 1,3,2등급의 
순으로 발현빈도가 낮아 졌으나，일본인 표본에 
어는 1,2,3등급의순으로 나타났다.

제2 소구치에서는 한，일 양표본 모두에서 2，3，1 
등급의 순으로 발현빈도가 감소하였다(표 11).

L0) 하악 제1 소구치 협설교두의 중심교합면 융 

선의 접속형태 
하악 제1 소구치의 혐,설 양교두의 중심 교합

그림 8. 하악소구치 설측 부교두  발육도 등급 
(M;근심 D;원심)

면융선이 높게 솟아서 양자가 결합되어 하나의 
연합융선으로 되는 수가 있다. K ra u s  둥27;은 이 
연결형태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 
구에서는 酒井등251의방법을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등급; Kraus™ 등의 독립형과 동일하다. 즉 설 
측 교두정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서 그 
것을 촉진으로 알 수 있다(설측교두의 중 

심융선이 협측교두의 중심융선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다).

2등급; 설측교두의 중심융선이 협측교두의 그것 
과 연결되지만，각각의 구분이 가능하다. 

1등급; 협측 교두의 중심융선이 설측 교두정까지 
단절되지 않고 주행한다.

치아별 대상별 둥급 표본수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남
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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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4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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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 

(14.86 ) 

(15.71 )

한국인 

LP1 -------

일본인

한국인 

LP2 -------

일본인

55 (100.00) 

60 (95.24 ) 

115 (97.46 )

66 (88.24 ) 

61 (82.43 ) 

121 (85.21 )

0 ( 0 ) 

3 ( 4.46 ) 

3 ( 2.54 )

7 (10.29 ) 

10 (13.51 ) 

17 (11.93 )

33 (60.00 ) 

31 (49.21 ) 

64 (54.24 )

19 (34.55 ) 

23 (36.51 ) 

42 (35.59 )

27 (40.91 ) 

30 (40.54 ) 

57 (40.71 )

28 (42.45 ) 

33 (44.59 ) 

61 (43.57 )

3 ( 5.45 ) 

9 (14.29 ) 

12 (10.17 )

( )안은 백분율

표 12. 하악 제 1소구치 중심교합면융선  접속형태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표본수

남 24 (43.64 ) 14 (25.45 ) 17 (30.91 ) 56

한국인 여 26 (40.63 ) 19 (29.69 ) 19 (29.69 ) 64

LP1
합 50 (42.02 ) 33 (27.73 ) 36 (30.25 ) 119

남 33 (48.53 ) 21 (30.88 ) 14 (20.59 ) 68

일본인 여 30 (40.54 ) 30 (40.54 ) 14 (18.92 ) 74

합 63 (44.37 ) 51 (35.92 ) 28 (19.72 ) 142

( )안은 백분율

표 12에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1등급의 출 
현빈도가 한，일표본 모두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한국인에서는 3，2등급의 순이었으나 일본인 표 
본에서는 2，3등급의 순으로 낮아졌다.

11) 하악 제2 소구치 교합면구의 형태 
하악 제2 소구치의 교합면구의 형태는 설측교 

두와 부교두의 발육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 
분할 수 있다(그림 9).

3등급; 설측의 부교두가 잘 발육되어 모두 3개의 
교두가 있는 것으로써, 중심구는 도중에 
구부러져 마치 부자형을 보이고，여기에 
설측의 교두 2개를 나누는 분계구가 합쳐

그림 9. 하악 제2소구치 교합면구의 형태

져서 마치 모자처럼 보인다.

2등급; 부교두는 미분화 상태이지만，설즉교두가 
잘 발달된 2교두의 경우에는 중심구가 
근，원심소와를 일직선으로 연결하여，부 
구와 함께 교합면 열구의 형태를 전체적 
으로 H 자형으로 만든다.

표 11. 하악 소구치 설즉 부교두발육도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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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표본수

남 3 ( 5.45 ) 38 (69.09 ) 14 (25.45 ) 56

한국인 여 1 ( 1.59 ) 48 (76.19 ) 14 (22.22 ) 64

합 4 ( 3.39 ) 86 (72.88 ) 28 (23.73 ) 118
Lir

남 7 (10,61 ) 37 (56.06 ) 22 (33.33 ) 66

일본인 여 6 ( 8.11 ) 46 (62.16 ) 22 (29.73 ) 74

합 13 ( 9.29 ) 83 (59.29 ) 44 (31.43 ) 140

( )안은 백분율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표본수

남 6 (10.01 ) 49 (89.09 ) 55

한국인 여 2 ( 3.12 ) 62 (96.87 ) 64

LP1
합 8 ( 6.72 ) 111 (93.28 ) 119

남 14 (20,59 ) 54 (79.41 ) 68

일본인 여 13 (17.57 ) 61 (72.43 ) 74

합 27 (19.01 ) 115 (80.99 ) 142

표 14. 하악  제 1소구치의 설측면근심구  등급별 분포

1등급; 설측교두가 발육불량으로 협측교두보다 
훨씬 작으며, 중심구는 부구와 합쳐져서 
반월형을 보이며 설측으로 편위되어 있 , 

다. 마치 U 자 처럼 보인다.

제시된 조사결과(표 13)를 보면，한,일 모든 자 
료에서 2(U형), 3(Y형), 1(V형)의 순으로 발현빈 
도가 낮아 졌으나，한국인 자료에서는 U 형이 
72.88% 이었으나 일본인 자료에서는 59.29% 에 
지나지 않았다.

12) 하악 제1 소구치의 설측면 근심구 
하악 제1 소구치의 설면 근심측에는 교합면으 

로 부터 연장된 구가 존재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 구는 교합면의 변연융선과 설즉교두 
사이의 절흔(trigonid notch)에 연결되기도 한다.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 ) 안은 백분율

2등급; 설면 근심측에 구가 없다 
1등급; 구가 있다.

한국인에서는 구가 있는 표본이 6.72% 에 지나 
지 않았으나, 일본인 표본에서는 19.01%가 관찰 
되었다(표 14).

13) 상악 대구치의 Carabelli 결절 
Carabelli 결절은 상악 대구치 치관 설측 근심 

면에 출현하는 것으로서，1842년 Carabelli20) 에 
의 해 "tuberculm anomalum" 이 라고 처 음으로 기 
록되었다. Jiprgensen2®의 분류를 참고로 한 酒井 
과 花村 ® 의 방법대로 분류하여 제1 및 제2 대구 
치에서의 출현빈도를 조사하였다(그림 10).

4등급; Carabelli 가 정의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 
는 것으로서，결절이 강하게 팽대하여 주 

위치질과는 구에 의해 분명하게 구별되 
며, .또 설측 근심 교두설측면과 결절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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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VI

일본인
55 (80.88 ) 

61 (82.43 ) 

116 (81.69 )

10 (14.71 ) 

9 (12.16 ) 

19 (13.38 )

( 4.41 ) 

( 2.70 ) 

( 3.52 )

( 0 ) 

(2,70 ) 

( 1.41 )

55 (98.21 ) 

62 (96.87 ) 

117 (97.50 )

( 1.79 ) 0 ( 0 ) 0 ( 0

( 3.12 ) 0 ( 0 ) 0 ( 0

( 2.50 ) 0 ( 0 ) 0 ( 0

66 (98.51 ) 

73 (100.00) 

139 (99.29 )

( 0 

( 0 

( 0

( 1.49 ) 

( 0 ) 

( 0.71 )

0 ( 0 )

0 ( 0 )

0 ( 0 )

한국인

일본인

42 (75.00 ) 

51 (79.69 ) 

93 (77.50 )

10 (17.86 ) 

5 ( 7.81 ) 

15 (12.50 )

2 ( 3,57 ) 

2 ( 3.12 ) 

4 ( 3.33 )

2 ( 3.57 ) 

6 ( 9.38 ) 

8 ( 6.67 )
TT네

한국인

그림 10. Carabelli 결절의 등급

점을 촉진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 

다.

3등급; 주위의 치질로부터 결절이 솟아 나와 있 
지만, 그 끝부분이나 원심측，드물게는 근 
심측에서도 구가 확인되지 않아 원래의 
치질과 결절이 자연스럽게 이행된다.

2등급; 치 관 설측 근심우각기 저부 가까이 소와가 
있거나,혹은 기저부 가까이로 부터 교두 
측에 원심을 향하는 궁형의 구가 있다. 

전자가 Caraᅳ be lli pit, 후자는 Carabelli 

furrow 이다.

1등급; 결절，구，소와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가 표 15에 제 
시되 었다.

제 1 대구치에서는 한，일 양표본 모두에서 1，2， 
3，4등급의 순으로 출현 빈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제2 대구치의 경우는 한,일 양표본 모두

가 1등급이 97% 이상 출현하였고 4등급은 한 례 
도 관찰되지 않았다.

14) 상악 대구치의 원심 설즉교두(hypocone)의 

퇴화
상악 대구치 치관에서 나타나는 퇴화현상중 

주요한 것은 교두의 축소 내지는 소실로써，4개 
의 교두가운데 주로 원심 설측교두(hypocone)와 
원심 협측교두(metacone)를 들 수 있다. 특히 현 
생인류의 제2，제3 대구치에서는 원심설측교두의 
축소가 현저하여，심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소실， 
3 교두가 되어，설측에는 근심 설측교두(proto

cone) 만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원심 설측교두의 퇴화도를 Dahlberg7) 

의 분류법을 쫓아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11).

4등급; 교두 4개가 모두 잘 발육되어 있다.

3등급; hypocone이 상당히 작아져 있다.

2등급; 교두가 3개 이지만，hypocone이 원심측에 
작은 결절 상태로 남아 있다.

1등급; hypocone이 완전히 소실되어 3 교두 상 
태로 되어 있다.

표 15. 상악대구치Carabelli결절의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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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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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ypocone 퇴화 등급
(Me;원심협측교두 , Pa;근심협측교두 , 

Hy;원심설측교두 , Pr;근심협측교두 }

그림 12. Metacone의 퇴화  등급
(Me;원심협측교두 , pa;근심협측교두 ,

Hy;원심설측교두，Pr;근심협측교두 )

한국인 표본의 발현빈도는 3,4,2，1등급의 순으로 
낮아 졌으나, 일본인 표본은 4,3,1,2등급의 순을 
보였다(표 16).

15) 상악 대구치 원심 협측교두(metacone)의 퇴화 
鈴木과 酒井30〉은 metacone의 퇴 화정 도를 그림 

12와 같이 분류하였다.

제1 대구치의 경우, 한국인 표본에서 81.67% 

가 4등급이고 그 나머지는 3등급으로，1,2등급은 
전현 관찰되지 않았다. 일본인 표본은 100% 가 4 

등급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제2 대구치에서는 그 정도가 다양하여，

3등급; m etacone의 발육이 양호하고, 원심 협측 
우각부가 뚜렷하게 돌출되어 있다.

2등급; m etacone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고，원심 

협측 우각부가 뭉툭하게 되어 있다.

1등급; m etacone이 심하게 퇴화되고，원심 협측

E 16. hypocone 퇴화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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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1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 0 

( 0 

( 0

0 ( 0 )  

5 ( 7.81 ) 

5 ( 4.17 )

0 ( 0 )  

2 ( 2.50 ) 

2 ( 1.41 )

8 (11.76 ) 

8 (10.81 ) 

16 (11.27 )

56 (100.00) 

59 (92.19 ) 

115 (95.83 )

60 (88.24 ) 

64 (86.49 ) 

124 (87.32 )

0 ( 0 )  

3 ( 4.69 ) 

3 ( 2.50 )

20 (35.71 ) 

27 (42.19 ) 

47 (39.17 )

0 ( 0 )  

4 ( 5.48 ) 

4 ( 2.86 )

35 (52.24 ) 

30 (41.10 ) 

65 (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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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각부가 소실되어 이 교두의 협측변연 
은 비스듬하여져서 근심 협측교두와 원 
심 협측교두의 분계구의 협측단으로부터 
원심 설측구의 원심단을 향하여 거의 일 
직선으로 주행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표17에 제 
시하였다.

제1 대구치의 경우，한국인 표본에서는 1등급 
은 한 례도 관찰되지 않았고, 95% 가 3등급이고， 
여타가 2등급이었다. 일본인 표본에서는 3등급 
이 87.32% 이 었고，그 나머지가 2,3등급의 순으로 
발현빈도가 낮아졌다.

한국인 제2 대구치 표본에서는 3,2,1 등급의 순 
으로 발현빈도가 낮아졌으나, 1등급의 분포는 
2.5% 에 지나지 않았고，일본인의 발현빈도와 분 
포상태도 대동소이한 상태를 보였다.

16) 상악 제 2 대구치의 근원심적 압축(mesiodiᅳ 
stal compression)

현생인류의 상악대구치 치관퇴화의 한 양상으 
로 치관의 근원심적 압축을 들 수 있다.鈴木등 
30)은 상악 대구치의 근원심적 맙축정도에 따라 
그림 13 과 같이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3. 상악 제 2 대구치의 근원심적 압축 등급

3등급; 정상적인 대구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2등급; 근원심적으로 맙축되어 마름모꼴의 형상 
을 보이며, 근원심폭경이 3등급보다 적 

다.

1등급; 근원심 암축이 심해서 비스듬한 타원형처 
럼 보인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상악 제2 대구치를 조 
사한 결과가 표 18에 제시되었다.

등급별 출현빈도는 한국인 표본에서 3등급이 
63.33%, 2등급이 34.17%, 1등급이 2.5%이었으나, 

일본인 표본에서는 1등급은 관찰되지 않았고, 3 

등급이 80.71%, 2등급이 19.29%이었다.

17) 하악 대구치의 protostylid 

protostylid는 하악 대구치 협측 근심부위에

표 17. metacone 퇴화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표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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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상악  제2소구치의 근원심적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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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일본인

(53.57 ) 

(71.87 ) 

(63.33 )

14 (20.90 ) 

13 (17.81 ) 

27 (19.29 )

53 (79.10 ) 

60 (82.19 ) 

113 (80.71 )

25 (44.64 ) 

16 (25.00 ) 

41 (34.17 )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협구에 근접하여 출 
현하는 약간 둔한 융기이다. 이것은 협면구의 치 
경부측에서 시작하여 근심 협측 교두정을 향하 
여 넓어지며 붓끝모양을 나타낸다. Dahlberg의 
랑법을 참작한 洒井등25너  방법대로 4등급으로 
S■류하였다.

1등급; 잘 발육된 결절상을 보이며, 독립경향이 
강하다.

;등급; 결절의 팽륭도가 제법강하고 선단부나 
근,원심변연이 구에 의해 주위치질과 분 
명히 구별된다.

!등급; 협 면구가 중간에서 근심을 향하여 분지를 
이루며, 그 근심측은 약간 융기되어 있지 

만, 이것의 끝부분이나 근심측은 자연스 
럽게 원래의 치질로 이행한다.

.등급; 정상적인 협면구 이외에는 어떤 특별한 
형태를 인정할 수 없거나，소와 혹은 협 
면구의 근심 만곡은 인정되나 법랑질의 
융기가 전혀 없다.

표 19는 제1 및 제2 대구치에 대한 조사 결과 

사다.

모든 관찰 대상에서 4등급은 하나도 관찰되지 
낳았다. 제1 대구치에서는 1등급이 90% 이상이었 
a, 2등급은 5.88%, 3등급은 3.36%로 발현빈도가 
금아졌다. 일본인 표본은 1등급이 85.21%, 2등급 
>1 14.08%, 3등급이 0.76%이었다.

저12 대구치의 경우는 한,일 양표본 모두가 극 
카 유사한 발현빈도순을 1등급이 모두 97% 이상

( )안은 백분율

이었으며,2등급이 2 % 이하,3등급이 1 % 이하였다.

18) 하악 대구치 교합면구의 형태(occlusal gro

ove pattern)

하악 대구치 교합면구의 형태는 그림 14에 제 

시된 것처럼 원심 협측 교두(hypoconid)와 근심 
설측교두(metaconid)사이가 선상으로 접촉하는 
모형, 원심 협측교두와 근심 설측교두사이 및 근 
심 협측교두(protoconid)와 근심 설측교두(ento- 

conid) 사이가 점상으로 접촉하는 十형，그리고 
protoconid와 entoconid 사이 가 선상으로 접촉하 
는 표형 의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것을 다음과 
같이 등급화하였다(그림 14).

3등급; Y  형
2등급; + 형(점상 접촉 상태가 0.2mm이내의 것 

으로 한정함)

1등급; X  형

표 20을 보면,제1 대구치의 경우에 모든 대상 
에서 3,2,1 등급의 빈도순을 보였지만 대부분이 3 

등급이었고 1등급은 한국인 표본 1.71%，일본인 
표본 0.70% 에 지나지 않았다.

제 2 대구치에서는 모든 대상에서 2등급이 
82% 이상으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으나 
그 다음순위로는 한국인 표본에서는 1,2등급의 
순으로, 일본인 대상에서는 3,1 등급의 순으로 나 
타났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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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Protostylid의 등급별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3 4 표본수

남 51 (92.73 ) 2 ( 3.64 ) 2 ( 3.64 ) 0 ( 0 ) 55

한국인 여 57 (89.06 ) 5 ( 7.81 ) 2 ( 3.12 ) 0 ( 0 ) 64

L M1
합 108 (90.76 ) 7 ( 5.88 ) 4 ( 3.36 ) 0 ( 0 ) 119

남 56 (82.35 ) 11 (16.18 ) 1 ( 1.47 ) 0 ( 0 ) 68

일본인 여 65 (87.84 ) 9 (12.16 ) 0 ( 0 ) 0 ( 0 ) 74

합 121 (85.21 ) 20 (14.08 ) 1 ( 0.70 ) 0 ( 0 ) 142

남 54 (98.18 ) 1 ( 1.82 ) ( 0 ) 0 ( 0 ) 55

한국인 여 62 (96.87 ) 1 ( 1.56 ) 1 ( 1.56 ) 0 ( 0 ) 64

L M2
합 116 (97.48 ) 2 ( 1.68 ) ( 0.84 ) 0 ( 0 ) 119

남 67 (98.53 ) 1 ( 1.47 ) 0 ( 0 ) 0 ( 0 ) 68

일본인 여
합

72 (97.30 ) 

139 (97.89 )

1

2

( 1.35 ) 

( 1.41 )

1

1

( 1.35 ) 

( 0.70 )

0 ( 0 )

0 ( 0 )

74

142

( ) 안은 백분율

Pr d Hyd Hid

그림 14.하악대구치 교합면구의 형태 

Med ; 근심설측교두  
Prd ; 근심협측교두  
Hyd ； 원심협측교두  
Hid ; 원심교두  
End ： 원심설측교두

그림 15.하악대구치 교두수 등급 (M;근심 D;원심)

19) 하악 대구치의 교두수(numbers of cusp)

하악 대구치 의 기본형 태는 교두가 5개 이 고, 교 
합면구의 형 태가 모형으로써, 소위 Dryopithecus 

(Pongo，오랑우탄의 조상) pattern이지만 현생인 
류에서는 종종 원심교두(hypoconulid)가• 퇴화 
소실되어 4교두치아가 되기도 한다. 이를 2등급 
화 하였다(그림 15).

2등급; 5교두 
1등급; 4교두

이상의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표 21에 제시 
하였다.

제1대구치에서는 2등급의 출현빈도가 한,일 
양표본에서 9 0 % 이상이었다. 그러나 제2대구치 
에서는 1,2등급의 순으로 발현빈도가 낮아졌으 
나, 한국인 표본에서 1등급이 78.99% 인데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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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64 ) 

0 ( 0 )  

2 ( 1.71 )

18 (62.73 ) 35 (63.64 )

10 (16.13 ) 52 (83.87 )

28 (23.93 ) 87 (74.36 )

( 1.47 ) 

( 0 ) 

( 0.70 )

16 (23.53 ) 

9 (12.16 ) 

25 (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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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8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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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82 ) 

1 ( 1.61 ) 

2 ( 1.71 )

LM 1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 ) 안은 백분율

I  21. 하악대구치 교두수 분포

치아별 대상별 등급 1 2 표본수

남 5 ( 9.09 ) 50 (90.91 ) 55

한국인 여 5 ( 7.94 ) 58 (92.06 ) 63

L M 1
합 10 ( 8.47 ) 108 (91.53 ) 118

남 0 ( 0 ) 68 (100.00) 68

일본인 여 2 ( 2.70 ) 72 (97.30 ) 74

합 2 ( 1.41 ) 140 (98.59 ) 142

남 44 (80.00 ) 11 (20.00 ) 55

한국인 여 50 (78.12 ) 14 (21.87 ) 64

LM 2
합 94 (78.99 ) 25 (21.01 ) 119

남 32 (47.06 ) 36 (52.94 ) 68

일본인 여 47 (63.51 ) 27 (36.49 ) 74

합 79 (55,63 ) 63 (44.37 ) 142

)안은 백분율

디，일본인 표본에서는 55.63%이었다.

V . 총  괄

저자는 한국인의 교합양식을 인류학적 견지에 
극 구명하고자，우선 계측적 특징으로는 치아의 
i기와 위치，치열궁의 형태를 계측하고，그리고 

;1아의 관찰적 특징으로는 치관에 출현하는 여

터가지 형질에 관하여 그 출현빈도와 발달정도 
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인류학적으로 동계라고 
인정되는 일본인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또 관찰 
대상이었던 30개항목의 형질 각각에 대해 그 출 
현빈도와 발달도를 일본인과 비교하기 위하여 X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표 21〜25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일본인 자료는 :一:浦등31\ 三

E 20. 하악대구치 교합면구의 형태

치아별 대상별 등급 표본수

일본인
60 (88.24 ) 

63 (85.14 ) 

123 (86.62 )

3 ( 4.41 ) 

5 ( 6.76 ) 

8 ( 5.63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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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8
74

.42

55

62

17

68
74

.42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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浦등j2>, 黑木141이 중남미 인디오의 치과인학적 
연구시 사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표본이기 때문 
에 백인을 비롯한 중남미 인디오와의 간접 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치아위치의 분포상태 및 치아의 크 フ 1(교합양 
식)

1) 치열궁의 형태
한국인 남녀 표본의 치열궁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3-b,c에서 나타나듯이 전체적인 치열 
궁 형태는 일치하고 있으나 남자의 상악 중절치， 
견치 제1 대구치와 하악 견치, 제1 및 제2 대구치 
가 각각 여자의 그것보다 근원심 폭경이 크기 때 
문에 남자의 치열궁이 협측 치아군에서 약간 넓 
어지고, 상,하악 최후방 대구치의 위치도 여자보 
다 약간 더 후방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일 양표본에서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 
자 상악의 경우,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하악 
에서는 일본인의 협측 치아군이 한국인 표본에 
비하여 약간 더 후방에 위치하였다. 여자에서도 
일본인 표본이 하악 최후방 대구치가 조금 더 원 
심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악 제1대구치는 남

표 22. 한국인 남녀 치아 크기의 비교

녀 모두 한국인이 크지만 일부 협측 치아군에서 
는 일본인 남녀 모두가 한국인보다 크기 때문이 
다(그림 3).

-:浦둥31ぶ1 과 Moyers등16)의 연구결과와 비교 
하여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치열궁 폭경이 북 
미 백인에 비하여 넓고，치열궁 장경에 있어서는 
한국인이 하악에서는 일본인보다 약간 짧으며 
상악은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저자의 미 
출판 자료(1990년10월 일본교정학회 학술대회에 
서 포스터 발표)인 한국인과 일본인의 두부X - 선 
계측사진을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한국인은 
일본인과 함께 단두형에 속하고, 협골궁폭과 악 
각점간폭이 넓은 것과 관련하여 치열궁폭경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2)치아의 크기
한국인 남녀의 성차가 인정되는 치아는 표 22 

에서 보이는 것 처럼 상악에서는 중절치, 견치, 

제1 대구치 그리고 하악에서는 견치, 제1 및 제2 

대구치이었다.

본 연구의 한국인 계측치를 KiP, 서34\ 손등®  

의 한국인 계측치와 비교해 보면 필자의 연구에

한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
t-value

평 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 균 표준편차 표본수

중절치 8.52 0.52 51 8.31 0.39 61 2.462 *

x\- 측절치 6.95 0.52 51 6.81 0.45 61 1.585
상

견 치 7.85 0.39 51 7.66 0.40 61 2.511 *

제 1 소구치 7.19 0.35 51 7.14 0,32 61 0.865

o l 제 2 소구치 6.64 0.44 51 6,67 0,39 61 0.396

제 1 대구치 10.54 0.55 51 10.28 0.53 61 2.444 *

제 2 대구치 9.44 0.49 51 9.28 0.47 61 1.770

중절치 5.24 0.43 51 5.15 0.29 61 1.283

측절치 5.90 0.45 51 5.80 0.30 61 1.515
하

견 치 6.91 0.39 51 6.64 0.37 61 3.695 **

제 1 소구치 7.07 0.43 51 7.01 0.29 61 0.917

OV 제 2 소구치 6.97 0.43 51 7.02 0.40 61 0.658
와

제 1 대구치 11.23 0,55 51 10.98 0,51 61 2.568 *

제 2 대구치 10.40 0.55 51 10,16 0.56 61 2.335 *

* ； P<0,05 

料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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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치아가 작았으며，특히 손의 연구에 
극 성차가 인정되는 치아는 상악 견치와 제1 대 
P•치, 하악 견치，제2 소구치，제1 및 제2 대구치 

못으나，저자의 연구에서는 상악에서는 전술한

두 치아외에 중절치의 성차를 인정할 수 있었고 
하악에서, 제2 소구치의 성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계측자차라고 사료된다.

한국인과 일본인 표본의 치아크기를 비교하고

I  23. 한,일 남자의 치아 크기의 비교

한국인 남자 일본인 남자
t-value

평 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 균 표준편차 표본수

중절 치 8.52 0.52 51 8.52 0.61 68 0.041

入ᅡ 측절치 6.95 0.52 51 7.00 0.58 68 -0.478

견 치 7.85 0.39 51 8.01 0.54 67 -1.739

제 1 소구치 7.19 0.35 51 7.32 0.45 68 -1.705

oy 제 2 소구치 6.64 0.44 51 6.82 0.47 68 -2.144 *
기

제 1 대구치 10.54 0.55 51 10.27 0.60 68 2.496 *

제 2 대구치 9.44 0.49 51 9.63 0.64 67 -1.734

중절치 5,24 0.43 51 5.38 0.35 68 1.896

六'1* 측절치 5.90 0.45 51 6.08 0.44 68 -2.093 *
°r

견 치 6.91 0.39 51 7.02 0.44 68 -1.453

제 1 소구치 7.07 0.43 51 7,20 0.41 67 -1.653

아 제 2 소구치 6.97 0.43 51 7,17 0.44 67 -2.419 *
-T

제 1 대구치 11.23 0.55 51 11.48 0.51 68 -2.556 *

제 2 대구치 10.40 0.55 51 10.80 0.73 68 -3.272 **

P<0.05

P<0.01

E 24. 한,일 여자의 치아 크기의 비교

한국인 여자 일본인 여자
t-value

평 균 표준편차 표본수 평 균 표준편차 표본수

중절치 8.31 0.39 61 8.22 0.42 74 1.260

X I 측절치 6.81 0.45 61 6.71 0.50 74 1.157
상

견 치 7.66 0.40 61 7.64 0.48 74 0.275

제 1 소구치 7.14 0.32 61 7.10 0,37 74 0.586

6V 제 2 소구치 6.67 0.39 61 6.63 0,40 74 0.591

제 1 대구치 10.28 0.53 61 10.04 0.59 74 2.453 *

제 2 대구치 9.28 0.47 61 9.43 0.55 73 -1.723

중절치 5.15 0.29 61 5.14 0.29 74 0.153

■̂1 측절치 5.80 0,30 61 5.75 0.33 74 0.825
하

견 치 6.64 0.37 61 6.59 0.36 74 0.865

제 1 소구치 7.01 0.29 61 7.04 0.36 74 -0,471

ov 제 2 소구치 7.02 0.40 61 6,93 0.41 74 1.268
S if

제 1 대구치 10.98 0.51 61 11.22 0.58 74 -2.538 *

제 2 대구치 10.16 0.56 61 10.38 0.61 74 -2.167 *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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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관찰 형질의 출현빈도

grade 

trait No.

한국인 일본인

1 2 3 4 1 2 3 4

frequency {%)

1 55.0 45.0 0.0 42.9 47.2 9.9

2 87.5 12.5 0.0 84.5 14.8 0.7

3 67.5 32.5 0.0 0.0 26.1 47.2 17.6 9.2

4 90.0 10.0 0.0 78.2 17.6 4.2

5 46.7 45.0 8.3 79.4 19.9 0.7

6 14.2 39.2 25.8 20.8 4,2 22.0 35.5 38.3

7 13.3 43.3 25.9 17.5 5.0 23.4 40.4 31.2

8 0.0 0.0 35.0 65.0 0.0 0.7 4.2 95.1

9 50.0 34.2 15.8 68.3 31.7 0.0

10 44.2 41,7 14.1 38.0 33.1 28.9

11 24.6 51.7 23.7 36.6 43.7 19.7

12 0.0 14.4 85.6 2.9 22.1 75.0

13 97.5 2.5 0.0 85.2 12.0 2.8

14 54.2 35.6 10.2 40.7 43.6 15,7

15 42.0 27.7 30.3 44.4 35,9 19.7

16 3.4 72.9 23.7 9.3 59.3 31.4

17 6.7 93.3 0.0 19.0 81.1 0.0

18 77.5 12.5 3.3 6.7 81.7 13.4 3.5 1.4

19 97.5 2.5 0.0 99.3 0.0 0.7

20 0.0 0.0 18.3 81.7 0,0 0.0 0.0 100.0

21 16.8 20.2 37.0 26.1 16.4 14.3 26.4 42.9

22 0.0 4.2 95.9 1.4 11.3 87.3

23 2.5 39.2 58.3 2.7 46.4 50.7

24 2.5 34.2 63.3 0.0 19.3 80.7

25 90.8 5.9 3.4 85.2 14.1 0.7

26 97.5 1.7 0.8 97.9 1.4 0.7

27 1.7 23.9 74.4 0.7 17.6 81.7

28 16.2 82.1 1.7 5.6 86.6 7.8

29 8.5 91.5 1.4 98.6

30 79.0 21.0 55.6 44.4

그 결과를 표 23, 표24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에서 상악 제1대구치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유 
의하게 더 컸으나 상하악 제2소구치와 하악 측 
절치，하악 제1 및 제2 대구치는 일본인 남자가 
더 컸다. 또 여자에서도 하악의 제1 및 제2 대구 
치에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Moyers등161의 북미 백인과 비교하여, 한국인

표본이 전치가 작고 대구치가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몽골로이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 
다피.

2.치아의 형질 
植原361이 주장하는 “ 몽골로이드 치아 형질 

군”(Mongoloid dental complex) 이 란 몽고인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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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5 NS ； non significant

** ； P<0.01 df ； 자유도

게는 고율로 출현하나, 백인종(Caucasoid)과 흑 
인종(Negroid)에는 적게 출현하는 치관 형질의 
복합으로써，shovel형 절치, 제6 교두37>，설즉중 
간부결절™，굴곡융 선 38\ protostylid® 가 그것이 

다. 또 그는 인종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치관형질로 몽골로이드 치아형질군과 백인 
에게 많이 나타나는 Carabelli결절을 추천하고 
있다. 酒井13>는 앞의 6 형질이외에 상악 소구치 
개재결절, hypocone의 퇴화, hypoconulid의 퇴화 
의 3 형질을 추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30항목의 형질 
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수용하였다.

한국인 치관에 나타나는 제형질의 출현빈도를 
일본인과 비교하고(표 25)，Z 검정을 시행하였 
다(표 26). 참고로 일부 관찰항목에 대하여서는 
三浦등3132)의 백인 자료와도 비교하였다(표 27).

상악 전치부의 shovel형태는 북미 백인에 비 
해서 3배에 이르는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내었으 
나, 일본인에 비해서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 상

표 26. 형질출현빈도의 한일간 ズ2 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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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인종간 형질출현빈도의 비교

형 질 등 급 한국인 일본인 북미 백인

샤벨형태 (U1) <3,4> 46.6% 73.8% 17.5%

(U2) <3,4> 38.3 71.6 13.0

퇴화형 (U2) く 1，2,3> 35.0 4.9 9.3

개재결절 (L4) く 2，3> 55.9 62.0 47.8

설측교두발육도 (L4) く 2’3> 75.4 43.4 65.5

(L5) <2,3> 100.0 97.1 94.6

설측부교 두발육도 (L4) <2’3> 2.5 14.8 3.3

(L5) く 2’3> 45.8 59.3 50.6

교합면중앙융선접 속형 태 (ᄂ4) <1> 42.0 44.4 37.8

교합면구의 형태 (L5) <3>:Y 형 23.7 31.4 32.3

Carabelli결절 (U6) <2,3,4> 22.5 18.3 63.3

(U7) <2,3，4> 2.5 0.7 1.4

hypocone의 퇴화 (U6) <1,2，3> 18.3 0.0 0.0

(U7) く 1,2,3> 74.1 57.1 47.0

metacone 의 퇴화 (U6) く 1’2> 4.2 12.7 2.8

(U7) <1,2> 41.7 49.3 27.3

근원심적 압축 (U7) <1,2> 36.7 19.3 10,4

protostyloid (L6) <2，3,4> 9.3 14.8 12.1

(L7) <2,3，4> 2.5 2.1 0.0

교합면의 구의형태 (L6) <3>:Y 형 74.4 81.7 59.8

(L7) <3>:Y 형 1.7 7.7 0.0

교두수 (L6) く2>:5 교두 91.5 98.6 73.8

(L7) <2>:5교두 44.4 44.4 2.8

각 형질의 < > 로 표시한 등급의 합계를 출현빈도로  하였음

악 제1소구치의 개재결절은 북미 백인 보다는 
높았지만 일본인 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였다. 하 
악 소구치의 교두 및 부교두의 발육도에 있어서 
제1 소구치의 설측교두 발육도가 일본인이나 백 
인에 비하여 야간 높았고，제2 소구치 의 설측 부 

교두의 발육은 다른 두 표본에 비해 대단히 낮았 

다.

대구치의 각 형질에 있어서는 상악의 제1 대 
구치의 Carabelli결절의 출현이 일본인보다는 큰 
빈도를 보였으나, 백인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빈도를 보였다. hypocone의 퇴화도는 일본인이 
나 백인의 경우보다 높았고，metacone의 퇴화는 

일본인 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였지만 백인보다 
는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외 교합면구의 형태，

교두수등에 있어서도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 
체적으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유사하였고 백인과 
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치아의 형질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은 북미 백인과는 유전적 형질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일본인과는 유사한 인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인자가 관 
여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서는 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V I. 결 론

저자는 한국인 교합양식의 특징을 치과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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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견지에서 파악하고자 한국인 남자56인, 여 
다 64인의 모형을 대상으로 계측적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치열궁내에서의 위치와 
a 기를 수치화하고, 관찰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 
대서는 인종적 특징으로 간주되는 30항목의 치 
란 형질을 관찰하고 이를 일본인 및 북미 백인과 
이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치열궁 형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폭경과 장경 
에서 더 크게 나타나, 성차를 인정할 수 있었 

다.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치열궁 형태를 보였 
으나, 일본인이 하악 치열둥의 길이가 약간 길 
었다.

!. 치아의크기는 전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컸 
고,특히 유의차를 보이는 치아는 상악에서 중 
절치，견치，제1대구치이었고, 하악에서는 견치， 
제1 및 제2 대구치였다. 일본인과의 비교에서 
유의차를 보인 치아는 상악 제1대구치가 남녀 
모두에서 한국인이 컸으며, 하악 제 1 및 제 2 

대구치는 일본인 남녀 모두 한국인 보다 컸다. 

I. 치아의 형질중 shovel형 절치는 일본인 보다 
는 적게 나타났으나 북미 백인보다는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 측절치의 퇴화형태가 일 
본인과 백인에서 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Carabelli결절의 출현빈도는 일본인 보다 높았 
으나，백인에 비해서는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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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

DENTAL ANTHROPOLOGICAL STUDY ON THE OCCLUS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S

Dong-Seok Nahm, D.D.S., M.S.D.

D ept of Orthodontics, College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ntal arch morphology and the occlusal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s from the dental -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The sample consisted of dental stone casts obtained from 

120 Korean adults and 142 Japanese adults. Japanese casts and Caucasian data had been preserved at the Dept, 

of Orthodontics of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ooth size and dental arch morphology of the Koreans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Japanese.

On the other hand, the variations of 30 crown traits,categorized and quantitatively graded, were compared 

between two peoples and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each crown traits were analyzed by means of Chi-square 

test.

The results were summerized as followings；

1. There was a significant sexual difference in dental arch length and width in the Korean, in which male had 

a longer and wider dental arch than female. There was a close resemblance for dental arch morphology 

betw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except for a little longer mandibular arch of the Japanese.

2. In general, Korean male had wider crown than female, particulary in central incisor,canine,1st molar of maxilla 

and canine, 1st and 2nd molar of mandible with significance. The Korean had wider maxillary first molar, 

smaller mandibular first and second molar than the Japanese in both sex.

3. In crown traits of the Korean, shovel-shaped incisor showed lower frequency distribution than in the Japanese, 

but higher than in the Caucasians. Frequency of incisor reduction was shown higher distribution than in the 

Japanese and the Caucasians. Carabelli's tubercle showed higher frequency distribution than in Japanese, but 

remarkably lower than in Caucasians.

KOREA J, ORTHOD 1994 ； 24(2) ： 2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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