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현 사회에서 매력적 안모(facial attractiveness)한 관심

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매력적이고 호감 느끼는 안모란 사

회 구성원의 다수를 닮은 얼굴을 뜻하는 평균적 안모와

칭적 안모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으며, 얼굴의 호감도와

안모 칭성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

다1,2. 경도의 안모비 칭증은 무시되거나 인지하지 못하며

안모의 호감도에 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3,4, 중등도

이상의 안모비 칭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행동 변화

를 야기할 수도 있음5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악골의

위치를 재배열하는 턱교정수술 또한 단순한 악구강계의

기능적 회복을 넘어 심미와 기능의 조화로운 회복 및 안모

칭성의 회복등으로 그치료의 목적이이동하고 있다.

안모비 칭이란 정중선에 한 안면양측 구조물의 크기

와 형태의 차이라 정의할 수 있으나4, 통상적으로 남는 부

분의 절제나 모자란 부분의 보형물 삽입 등의 시술만으로

는 안모비 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

모비 칭증을 얼굴정중선에 한 안면골들의 좌우 변위량

의 차이라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안모비 칭수술이란, 성장 시 한쪽의 과발육 또는 열성장

등에 의해 중심위치로부터 변위된 상악골과 하악골 등을

얼굴중심선에 재배열하는수술적 과정이라할 수있겠다.

얼굴중심선으로부터 변위된 악골을 좌우 칭성을 갖도

록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변위된 요소들의 확인과 3차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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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frontal ramal inclination (FRI) after orthognathic surgery with laterognathism:     
posteroanterior cephalometr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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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compare the change in frontal ramal inclination (FRI) in laterognathism after orthognathic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Twenty four patients (10 men, 14 women; mean age, 22.8±5.2 years) with minimal facial canting (≤2 mm) and appar-

ent menton deviation (5.9±2.4 mm) who had been operated on to correct facial asymmetry and skeletal CIII malocclusion, were selected. On a preop-

erative posteroanterior (PA) cephalogram, the FRI of the deviated side and non deviated side, L1 deviation amounts and menton deviation amounts

were measured. The FRI differences between both sides were compared,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measured deviated elements and the FRI

differences were analyzed. On a postoperative PA cephalogram, the shifting amount of L1, shifting amount of L7 and FRI of both sides were mea-

sured,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hifting elements and the change in FRI were analyzed. 

Results: On the preoperative PA cephalogram, the FRI of the non deviated side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the deviated side. The differ-

ences in FRI, with a menton deviation amoun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On the postoperative PA cephalogram, the FRI differences between

the deviated and non deviated side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and mandibular transverse movement toward central position was noted. The mean

shifting amounts of L7 were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change in the deviated side of FRI. 

Conclusion: Transverse shifting of the mandible through orthognathic surgery decreases the FRI difference, which showed laterognathism, and

improves the facial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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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수적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변위의 구성요소들

로는 좌우의 수직적 변위(vertical deviation), 수평적(trans-

verse deviation) 변위6, 회전적 변위(rotational deviation)7, 수

평적 치아보상(transverse tooth compensation)8-11, 악골을 포

함한 안면골 좌우 크기와 형태의 왜곡4, 하악골상행지경사

(frontal, lateral ramal inclination)의 차이7,12,13등이 알려져 있

으며, 안모비 칭 수술의 목표는 이들 각 요소들의 칭적

회복에 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수직적 변위 및 이부편

위 등의 비 칭적 요소들이 해결되었더라도 좌우 얼굴윤

곽의 차이 등 다른 부위의 비 칭이 남아 비심미적인 결과

를 보이기도 한다13,14. 이의 원인의 하나로 안모비 칭증에

동반되는 수평적 치아보상이 술전교정치료로 회복하지 못

해하악골체의중심선이안모중앙에배열되지못했거나15,16,

하악골상행지의 각도 차이가 남아 좌우 얼굴윤곽선의 비

칭이 잔존하는 경우12-14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술후 하악골의 칭적 위치로의 배열을 위해 어느 정도까

지 수평적 치아보상이 필요하며, 또한 하안모의 윤곽선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며 하악골의 수평적 변

위를 보이는 증례에서 보여지는 좌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frontal ramal inclination, FRI)의 차이는 회복될 수 있는

요소인지, 더 나아가 하악골의 중심선으로의 이동과 하악

골상행지 각도 변화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해

서는 잘알려져 있지않다.

본 연구는 안모비 칭증의 회복을 위해 턱교정수술을 시

행 받은 환자 중, 수평기준선에 한 좌우 하악지의 길이

차이가 거의 없고 이부편위를 동반한 하악골의 수평적 변

위를 보이는 laterognathism (lateral deviation of mandible) 증

례들을 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촬 하여 수술 시 하악후방구치부 이동량과 좌우 전방하

악골상행지경사 각도의 변화와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laterognathism 증례의 수술계획 수립 시 하악골의 올바른

수평적 변위의회복에 도움을주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9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laterognathism을 동반한

안모비 칭증과 3급 골격성 부정교합을 주소로 본원에 내

원하여 상하악골 턱교정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 중, 수술

시 수직적 변위의 수술교정량에 의한 하악골상행지경사도

변화에 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술전 수평기준선에

한 좌우 하악지 길이 차이가 2 mm 이하로 Le-Fort I 수술

시 수직적 변위 수술교정량이 2 mm 이하(평균 canting cor-

rection량; 0.6±1.2 mm) 던 증례들을 선별하 다. 상군

은 모두 24예(남 10명, 여 14명)로 모든 증례들은 수술 전

술전교정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6명은 하악골의 우측편위,

18명은 좌측편위를 보 다 (평균 Me 편위량, 5.9±2.4 mm).

상자 모두 안면기형이나 외상의 기왕력이 없었으며, 평

균연령은 22.8±5.2세 다.(Table 1) 턱교정수술은 1명의

집도의가 시행하 으며, 상악골수술은 Le-Fort I 골분할술,

하악골수술은 좌우측 모두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SSRO) technique으로 시행하 다. 근심골절편의 하악골체

부로의 고정은 4-hole titanium plate (with 3 screws,

Reconstruction plate, Osteomed Co., Addison, TX, USA)을 이

용한 semi-rigid fixation method로 시행하 으며, 술후 측방

하악골상행지경사(lateral ramal inclination)14의 변화를 최소

화하기 위해, 하악골의 시상면골분할 시술 전 상행지에 교

정용 wire와 평행하게 marking을 시행한 후 상악 제1 구치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고정 시 골분할 전의 높이와 거리

를 재현하 다. 또한 고정 시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

도 변화를 위한 인위적 조작을 피하기 위해, 양측 모두 골

분할면 간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심골절편의 내면

삭제 없이 passive한 위치로 고정함을 원칙으로 하 으며,

골분할간극간 골이식은시행하지 않았다.

2. 연구방법

정정모모두두부부방방사사선선사사진진촬촬 및및 계계측측항항목목 설설정정

술후 하악골의 수평적 이동에 따른 하악골상행지경사의

좌우 차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자연두부 자세를 재현한

후 두부방사선규격사진 촬 기(KODAK 8000C, Kodak

Co., Rochester, NY, USA)에서 관전류 12 mA, 관전압 80

KVp, 피사체-방사선원거리 172 cm, 노출시간 1.6초의 조건

으로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을 턱교정수술 1주 전 및 술후 6

주에 각각 촬 하 다. 각 연구 상자에서 채득된 정모두

부방사선사진에서 투사도를 작성하고 수평기준선은 Lo

line으로, 수직기준선은 Lo line의 수직이등분선으로 설정

하 다. 정모두부방사선선사진에서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선(FRI line)은 articulare를 관통하는 하악상행지 외연선

(lateral line)으로,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는 하악상행지

경사선이 작도된 수직기준선과 이루는 각도로 정의하

고, 술전, 술후 편위측(deviated side) 비편위측(non deviated

side) 각도를 각각 측정하여 하악골 수평이동에 따른 수술

전후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작도된 술전, 술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의 수직기준선에서

하악이부(Me)가 위치한 쪽을 편위측(deviated side)으로 그

반 쪽을 비편위측(non deviated side)으로 정의하 고, 수

직기준선에 한 상악전치중심의 거리계측 변위량(U1

midline deviation), 하악전치중심의 거리계측 변위량(L1

midline deviation), Me 거리계측 변위량(Me deviation)을 각

각 계측하 다.(거리계측 항목은 0.1 mm, 각도계측 항목은

0.1。단위로 각각 계측, 거리계측치의 위치에 따라 편위측

방향으로는 양수값이 비편위측 방향으로는 음수값을 나타

내도록 표시) 수술 후 하악골체후방부의 수평이동량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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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 위해 수술 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 수직기준선

으로부터 편위측 및 비편위측 하악후방구치(L7)까지의 수

평거리를 각각 계측하고, 수술 후 방사선사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된 양들과의 술전, 술후 차이값을 내어, 편위

측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L7 shifting amount of

deviated site), 비편위측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L7

shifting amount of non deviated site), 평균 하악후방구치 거

리계측 이동량(mean L7 shifting amount) 등을 산출하 고

같은 방법으로 하악전치중심심부(L1) 거리계측 이동량(L1

shifting amount)을계측하 다.(Fig. 1, Table 2) 

3.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통계처리를 위해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 다. 먼저 하악이부 수평

편위를 갖는 안모비 칭증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수술

전 정모두부방사선사진으로 계측된 편위측 및 비편위측의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그 차이

값을 산출한 후, paired t-test로 그 차이에 한 유의성을 검

증하 다. 또한 하악골 수평변위량과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도 차이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상하악골 수평

Table 1. Preoperative deviated amounts in laterognathism

Case Age/Sex
Deviated Amont of Amount of Amount of Amount of FRI�of non FRI�of Differential

site Me deviation L1 deviation U1 deviation canting correction deviated side deviated side amount of FRI�

1 19.3/F Rt. 8.0 4.2 2.8 1.5 17.6 10 7.6

2 18/F Lt. 7.0 4.5 0.5 2.0 11.3 6 5.3

3 27.9/F Lt. 3.3 1.0 1.0 0.0 11.4 5.8 5.6

4 17.8/F Lt. 6.5 5.2 2.8 0.0 15.8 6.3 9.5

5 27.4/M Lt. 5.5 1.2 0.5 0.0 10 1.9 8.1

6 17.7/F Rt. 5.0 6.8 3.2 0.0 12.2 7 5.2

7 23.8/F Rt. 1.5 1.5 1.6 1.0 9.5 6.3 3.2

8 30.9/M Lt. 6.0 3.1 -4.5 -1.0 8.7 0.2 8.5

9 24.9/F Rt. 9.5 6.2 2.5 2.0 13.1 8 5.1

10 36.4/M Lt. 7.5 5.5 2.5 1.5 12 4.5 7.5

11 22.6/F Lt. 7.6 3.8 1.5 0.0 11.7 5 6.7

12 18.8/M Rt. 6.6 4.5 1.0 1.5 11.5 6.5 5.0

13 25.7/F Lt. 10.5 6.0 2.3 2.0 16 5.4 10.6

14 18.5/M Lt. 5.8 4.2 1.5 1.0 8.00 5.00 3.0

15 17.9/F Lt. 5.2 1.5 0.5 1.0 6.20 -1.0 7.2

16 24.2/F Lt. 5.7 4.6 0.5 -2.0 14.8 11.7 3.1

17 17/F Rt. 5.0 5.8 3.2 1.0 14.9 11.5 3.4

18 24.8/M Lt. 2.6 2.1 1.0 0.0 6.8 3.8 3.0

19 20.8/M Lt. 3.0 1.5 -2.2 2.0 10 6.4 3.6

20 23/M Lt. 4.5 5.2 1.2 0.0 4.1 -1.2 5.3

21 19.5/F Lt. 2.9 3.2 2.9 1.0 12.4 9.2 3.2

22 17.5/F Lt. 9.7 5.9 1.5 1.0 10.2 2.1 8.1

23 31.2/M Lt. 4.8 2.6 2.7 -2.0 14.8 9.5 5.3

24 22/M Lt. 8.9 5.9 4.2 2.0 12.9 3.8 9.1

Mean 5.9 4.0 1.4 0.6 11.5 5.6 5.9

SD 2.4 mm 1.8 mm 1.8 mm 1.2 mm 3.3� 3.5� 2.3�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Fig. 1. Cephalometric landmarks and measurements used in

this study: FRI of deviated side, FRI of non deviated side,

amount of menton deviation, amount of U1 deviation,

amount of L1 deviation, linear L7 of deviated side, linear L7

of nondeviated side.(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deviated side non deviated side

Ar

1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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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시 나타나는 상악전치중심부의 거리계측 편위량, 하

악전치중심부의 거리계측 편위량, Me 거리계측 편위량 등

과 좌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 차이(difference of FRI) 간

의 Pearson 상관분석을 각각시행하 다. 

수술 시 하악골의 중심위로의 수평이동에 따른 전방하악

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의 계측을 위해, 술전, 술후 하악

골체부의 수평이동량을 나타내는 편위측 하악후방구치 거

리계측 이동량, 비편위측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

평균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 등과 술후 비편위측

하악골상행지경사도값에서 술전 비편위측 하악골상행지

경사도값을 감해 산출된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

도 각도 변화량(FRI change amount of non deviated side) 및

술후 편위측 하악골상행지경사도값에서 술전 편위측 하악

골상행지경사도값을 감해 산출된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

지경사도 각도 변화량(FRI change amount of deviated side)

등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 다.(술후 각도의 증가

량은 양수로 각도의 감소량은 음수값으로 표시) 그리고 하

악골 수평이동 시 변화된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FRI of deviated side) 각도 변화와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

행지경사도(FRI of non deviated side) 각도 변화의 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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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stoperative shifting amounts of deviated elements in laterognathism

L1 shifting
L7 shifting L7 shifting Mean L7  

FRI�of FRI�of 
FRI� FRI�

Case
amount

amount of amount of non- shifting
deviated side non deviated side

change amount change amount of 
deviated side deviated side amount of deviated side non deviated side

1 6.5 4.2 4.0 4.1 15.3 15.8 5.3 -1.8

2 5.5 4.0 3.5 3.8 10.1 9.5 4.1 -1.8

3 4.2 2.7 2.0 2.4 9.8 10.5 4.0 -0.9

4 5.5 4.2 3.2 3.7 10.1 14.0 3.8 -1.8

5 3.0 2.8 2.7 2.8 5.5 7.6 3.6 -2.4

6 6.1 4.6 3.6 4.1 12.2 13.1 5.2 0.9

7 1.0 2.9 3.2 3.1 9.1 8.3 2.8 -1.2

8 5.5 4.1 3.6 3.9 5.1 5.8 4.9 -2.9

9 7.0 5.8 5.9 5.9 13.4 10.5 5.4 -2.6

10 6.0 2.9 1.7 2.3 7.5 11.2 3.0 -0.8

11 4.8 3.8 3.8 3.8 9.5 10.2 4.5 -1.5

12 5.0 5.1 4.0 4.6 13.6 13.5 7.1 2.0

13 8.0 6.5 4.5 5.5 12.0 10.5 6.6 -5.5

14 7.7 4.2 3.4 3.8 10.0 6.2 5.0 -1.8

15 3.5 3.0 4.2 3.6 5.9 3.3 6.9 -2.9

16 5.1 3.1 2.9 3.0 15.0 13.4 3.3 -1.4

17 4.5 4.7 4.4 4.6 15.8 13.5 4.3 -1.4

18 3.0 3.0 2.7 2.9 6.1 4.8 2.3 -2.0

19 4.1 4.9 2.3 3.6 12.1 8.7 5.7 -1.3

20 6.1 5.2 3.2 4.2 5.1 5.2 6.3 1.1

21 4.2 2.4 2.7 2.6 13.0 9.8 3.8 -2.6

22 5.4 5.5 5.2 5.4 9.7 8.5 7.6 -1.7

23 3.1 3.5 4.0 3.8 14.5 12.0 5.0 -2.8

24 3.8 3.7 3.0 3.4 8.1 10.5 4.3 -2.4

Mean 4.9 4.0 3.5 3.8 10.4 9.9 4.8� -1.6

SD 1.6 mm 1.1 mm 1.0 mm 0.9 mm 3.4� 3.2� 1.4� 1.5�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Fig. 2. Diagram of FRI change after parallel shifting of

mandibular body.(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preoperation postoperation



Laterognathism의 술후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변화에 관한 정모두부방사선학적 연구

25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술 전후 편위측 각도 변화량과 비

편위측 각도 변화량 간의 paired t-test를 시행하여 그 유의

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수술 시 하악골 운동의 양상을 알아

보기 위해 하악골전방부 이동을 나타내는 하악전치중심부

거리계측 이동량과 하악골체후방부 이동을 나타내는 평균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그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각 계측

치는 1주 간격으로 동일 계측자가 3회를 반복하여 측정하

으며그 평균값을표시하여 통계에이용하 다.

Ⅲ. 결 과

1. 술전 이부편위측과 비편위측 간의 전방하악골상행지

경사도 비교

하악골의 수평변위를 갖는 환자들의 술전 정모두부방사

선계측사진에서 Ar-하악상행지 외연선이 수직중심선과

이루는 각도로 정의된 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평균 및 표

준편차를 편위측과 비편위측을 구분하여 구하고 t-test를

시행한 결과, 비편위측의 전방하악골상행지 경사도(11.5±

3.3�)가 편위측(5.9±2.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

으로나타났다.(Table 3)

2. 술전 이부변위 정도와 좌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차이 간의 상관관계

술전 정모두부방사선계측사진에서 측정된 수직기준선

으로부터 Me까지의 거리인 Me 거리계측 변위량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술전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와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간의 각도 차이값을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

관관계를 보 다.(γ=0.679) 그러나 하악전치중심의 거리계

측 편위량과 상악전치중심의 거리계측 편위량 등과 좌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차이값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않았다.(Table 4)

3. 술후 편위측과 비편위측의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및 각도 변화 비교

수술 후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량

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6±1.5�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량의 평균

과 표준편차는 4.8±1.4�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Table 5), 술후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

량이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량보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between FRI difference and U1 midline deviation, L1 midline deviation, menton deviation

amount in laterognathism (preoperation)

U1 midline deviation (mm) L1 midline deviation (mm) Menton deviation (mm)

Difference of FRI�between 
0.058 0.256 0.679*

deviated and non deviated side

(0.679*: P<0.001,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Table 3. Comparison of FRI and difference between non deviated side and deviated side in laterognathism (�)

Non deviated side Deviated side Difference
Significance

Mean±SD Mean±SD Mean±SD

Preoperative FRI� 11.5±3.3� 5.6±3.5� 5.9±2.3� *

(*: P<0.001, paired t-test,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6. Comparison of FRI and FRI change amount between non deviated side and deviated side after operation (�)

Non deviated side Deviated side Difference
Significance

Mean±SD Mean±SD Mean±SD

Postoperative FRI� 9.9±3.2 10.4±3.4 -0.4±2.2 NS

Change amount of FRI�after operation -1.6±1.7 4.8±1.4 3.1±2 *

(*: P<0.001, paired t-test,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NS: not significant) 

Table 5. Comparison of FRI after operation (postoperative FRI�- preoperative FRI�)

Preoperative FRI� Postoperative FRI� Difference�
Significance

Mean±SD Mean±SD Mean±SD

Non deviated side 11.5±3.3� 9.9±3.2� -1.6±1.5� *

Deviated side 5.6±3.5� 10.4±3.4� 4.8±1.4� *

(*: P<0.001, paired t-test,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SD: standard deviation)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2, Table 6) 술후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10.4±

3.4� 으며,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9.9±3.2�로 술후 편위측 및 비편위측의 경사

도 차이(-0.4±2.2�)는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수

술 전 laterognathism에서 보 던 좌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도의 각도 차이(5.9±2.3�)가 수술 후 칭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4. 하악골 수평이동에 따른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

도 변화와 상관관계

술후 하악전치중심부 거리계측 이동량은 평균 하악후방

구치부 거리계측 이동량보다 유의성 있게 컸으며(Table 7),

술후 편위측 및 비편위측의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

도 변화량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술후 편위측 각도

변화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 다.(Table 8, γ=0.414) 술후 편

위측 하악후방구치부 거리계측 이동량 및 평균 하악후방

구치부 거리계측 이동량과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도 각도 변화량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 다.(Table 8, γ=0.704,

γ=0.723,) 그러나 비편위측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

및 평균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과 비편위측 전방

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량 간에는 유의성 있는 상

관관계를 보이지않았다.(Table 8) 

Ⅳ. 고 찰

이부편위를 동반한 수직적 수평적 변위를 보이는 안모비

칭증 환자에서 상하악 턱교정수술 후 수직적, 수평적, 회

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부중심위를 안모중심선에 배열

을 해도 일부 환자들에서는 얼굴 윤곽선의 비 칭이 잔존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좌우 연조직부의 과도한 비 칭이

없다면17 수술 후 남는 비 칭의 원인들로는 1) 좌우 전방하

악골의상행지경사의 차이7,12-14, 2) 하악우각부의 형태 및 부

피의 차이18 3) 하악골체부의 회전적 변위의 잔존7, 4) 측방

치아보상의잔존15,16등을 생각해볼 수있다. 

Laterognathism 환자들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좌우 하

악우각부의 형태와 부피 차이는 하악골의 성장 시 하악골

체후방부의 측방 변위로 편위측의 우각부는 안모중심선을

기준으로 멀어지고, 비편위측은 안모중심선으로 가까워지

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안모비 칭을 보이는

환자의 하악골이 좌우 형태와 부피가 비교적 칭적이며

좌우 연조직 차이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비 칭의 회복은

하악골의 수직적, 수평적, 회전적 중심 위치로의 재배열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악골체부의 전방부가 비

록 안모중심선에 칭적 위치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하악

골체부의 후방 위치가 안모정중선에 배열하지 못한다면

안모중심선으로부터의 하악우각부까지의 좌우 길이의 차

이가 해결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좌우 하악우각부의 부피

차이는 여전히 잔존되어 laterognathism 환자의 칭적 안

모형성을저해할 수있다. 

또한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는 하안모 측방협부의 경

사와 윤곽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좌우 전방하

악골상행지경사도 차이는 이부편위를 동반하는 laterog-

nathism 환자의 특징적 소견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악골의

수평적 편위량은 좌우 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 차이량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13.

Eun과 Hwang13은 정상군에서는 좌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도의 차이가 없으나, 이부편위자에서는 비편위측의 전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2011;37:21-9

26

Table 8. Pearson correlation between FRI changes and L1 shifting amount, L7 shifting amount (deviated site, non devi-

ated site, mean) after operation

L1 shifting amount L7 shifting amount L7 shifting amount Mean L7 

(mm) (deviated side, mm) (non deviated side, mm) shifting amount (mm)

FRI�change of 
0.414* 0.704** 0.723**

deviated site after operation

FRI�change of 
-0.056 -0.229 -0.120

non deviated site after operation

(FRI: frontal ramal inclination, *: P<0.05, **: P<0.001)

Table 7. Comparison of difference between L1 shifting amount and mean L7 shifting amount after operation

L1 shifting amount L7 shifting amount Difference
Significance

Mean±SD Mean±SD Mean±SD

Difference (preoperative distance-postoperative distance) 4.9±1.6 3.8±0.9 1.18±1.36 *

(*: P<0.001, 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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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가 편위측에 비해 통계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고하여, 이부편위를 동반한 안면비 칭 환자

의 진단 및 치료 시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좌우 차이

에 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 다. 또한 Park 등7은 두개

골 및 안면골의 3차원 상분석을 통해 안모비 중의 변위

인자의 하나로 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좌우 차이를 언급하

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하악골의 측방변위와 측방치아보

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8-11. Sekiya 등15은심한 수평적 비 칭을 보이는

환자에서 골격적 변위에 따른 측방치아보상(lateral tooth

compensation)의 술전 치아교정적 치료가 안모비 칭 수술

의 성공에 중요한 기여인자임을 언급하 는데, 이는 전치

부 및 구치부의 측방치아보상의 수술 전 치아교정치료가,

수술 시 하악골의 전방부와 후방부 모두 중심위치 및 칭

위치로 회복될 수 있는 수술적 이동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으로생각해 볼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 하악골 측방변위 및 좌우 하악상행지경사

도 차이를 보이는 안모비 칭 환자에서 하악골의 중심위

로의 수평적 이동 시, 좌우 하악상행지경사도가 비교적

칭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턱교

정수술 시 하악골의 수평적 이동과 하악상행지경사도의

칭적 회복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않다14.

이에 본 연구는 안모비 칭증의 회복을 위해 턱교정수술

을 시행 받은 환자 중 하악골의 수평적 변위만을 보이는 비

칭증 증례들을 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정모두부방사

선사진을 촬 하여 수술 시 구치부 거리 이동량에 따른 좌

우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 변화와 상관관계를 살

펴 봄으로써 수술 시 하악골체 후방부의 이동과 좌우 전방

하악골상행지경사도 차이의 회복 양상과 의미를 알아보고

자하 다. 

하악상행지경사도의 계측방법은 수평중심선에 한 Ar-

Go line의 각도 및 Cd-Ag line 간의 각도14 또는 상행지의 중

심선을 통과하는 ramal plane과 수평평면 간의 각도7 등이

알려져 있으나, 임상적으로 어느 계측선이 하안모 측방협

부의 경사를 가장 잘 반 할 수 있는 가는 알려져 있지 않

다. 본 연구 상자들은 모두 골격성 3급 부정교합증 증례

들로, 수술 시 일부 여성환자의 경우 심미적인 목적으로 우

각부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 받아, 술전, 술후 Go과 Ag의 형

태가 변화하여, 이들 계측점들을 이용하여 하악골상행지

경사를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aticulare를 관통하는 하

악상행지외연선을 작도하여 수직기준선에 해 이루는 각

도를하악골상행지경사도로 정의하 다.

본 연구의 술전 이부편위측와 비편위측 간의 전방하악골

상행지경사도 비교에서, 비편위측의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도가 편위측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Table 3), 좌우 경사도의 차이는 Me 거리계측 편위

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지만, 하악전치중심부의 거

리계측 편위량과 상악전치중심부의 거리계측 편위량 등과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Table 4), 기존 Eun과

Hwang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부편위

량과 좌우 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차이가 순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하악골상행지경사의 좌우 각도 차이

의 이유가 하악골의 성장 시 발생된 측방변위 때문이라 추

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lateroganthism의 턱교정

수술 시 발생되는 하악골의 중심위로의 수평이동이 이부

편자위의 안모 비 칭적 특징 중 하나인 좌우 하악골상행

지경사도 각도 차이의 칭성 회복에 기여하며, 또한 그 거

리 이동량이 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칭적 각도 변화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역으로 하악골의 측방변위와 하악

골상행지경사도 차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악골의 수평이동량을 나타

내는 하악후방구치부 술후 평균 이동량과 전방하악골상행

지경사도의 술후 각도 변화량과의 인과관계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하악골체부의 중심위로의 이동양상에 따른 전방

하악골상행지경사도 변화양상을알아보고자 하 다.

술후 하악전치부 거리계측 이동량의 평균은 하악후방구

치부 거리계측 이동량의 평균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Table 7), 술후 평균 하악후방구치부 거리계측 이동량과

술후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 증가량은 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하악전치부 거리계측 이동량과 편

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증가량 간에는 낮은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Table 8) 이는 laterognathism의 안모비

칭의 개선을 위한 수술 시 하악전치부의 이동량보다는 하

악후방구치부의 이동량이 술후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시사하며 하악후

방구치부의 술후 이동량이 하악전치부의 술후 이동량보다

하악골체의 평행한 수평운동량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하악전치부 거리계측 이동량과

하악후방구치부 거리계측 이동량의 차이는 하악골의 회전

변위의 회복과관련있을 것으로추론해 볼수 있다. 

하악골의 수평이동 시 좌우 하악상행지경사도의 각도 변

화의 양상은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는 증

가하고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는 감소

하여(Table 5), 술전 좌우 각도의 비 칭성을 비교적 칭

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편

위측은 수술 시 편위측에서는 하악골의 중심위측으로의

수평이동에 따라 이동량에 비례하여 근심골절편과 원심근

절편 사이에 간극이 발생되어, 편위측 근심골편의 고정 시

편위측 근심골편이 발생된 간극을 따라 중심위쪽으로 회

전함으로써 근심골편의 각도 증가가 나타나며, 비편위측

에서는 하악골이 비편위측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비편

위측 근심골편을 비편위측 방향으로 게 되어 비편위측

근심골편의 각도를증가시키는 것이아닌가 생각된다. 

그렇지만 술후 편위측, 비편이측의 각도 변화량은 술후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가 비편위측 각

도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하악골의 수평이동에

따른 편위측, 비편위측의 술후 각도의 변화(개선)량은

칭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Table 6) 또한 편위측은 하

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에 순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비편위측는 하악후방구치 거리계측 이동량과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술 시 소견과도 일치는 면이

있는데 하악골의 수평이동을 형성한 후 하악 근심절편을

골체부에 고정할 때 편위측은 passive하게 adaption되어 24

예들 중 근심골편의 내면 삭제가 필요한 경우는 전무했던

반면, 비편위측은 려져간 하악골체의 원심부와 근심부

간의 골간섭이 발생되어 근심절편의 passive한 adaptation을

위해 근심절편의 내면 삭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19. 따

라서 근심절편의 내면 삭제량이 많을수록 하악골체부의

기계적인 수평이동량이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

변화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켜, 하악후방구치부 거리이

동량과 비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변화량 간의

순상관관계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

론해 볼 수 있다. Buranastidporn 등20은 안모비 칭증과 악

관절내장증 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여, 하악골의 변위량

과 악관절내장증의 발현빈도 및 발현양상은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경도의 비 칭의 경우 편위측에, 중도의 비 칭은

양쪽에, 심한 비 칭의 경우에는 비편위측에 악관절내장

증의 증상의 발현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 고, 그 이유

로 하악골의 수직적 수평적 변위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저

작력의 분산과 관절의 해부학적 형태가 편위측과 비편위

측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주장하 는데, 이러한 비

칭증에서 나타나는 편위측과 비편위측 간의 악관절의 구

조적 기능적 차이가21-23 비 칭증 개선을 위한 하악골의 중

심위로의 이동 시 나타나는 비 칭적인 편위측, 비편위측

각도 변화의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으로알려진 사실은없다. 

이상으로 laterognathism을 동반한 안모비 칭증에서 수

술 시 하악골의 수평이동은 편위부 및 비편위부의 하악골

상행지 각도를 칭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골체의 수

평이동량과 편위부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변화는

순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본 연구는 2차원

적 분석으로 laterognathism 환자의 수술 시 발생되는 3차원

적인 하악운동을 정확히 투 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며,

실제 변화양상은 더 복잡할 것이다. 향후 3차원 computed

tomography (CT)를 이용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

구와 수술 후 변화된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안정성에

한조사가 필요할것으로 생각한다.(Fig. 3)

J Korean Assoc Oral Maxillofac Surg 2011;3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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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erimposition of 3-dimensional computed tomography of preoperation and post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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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원에서 안모비 칭증으로 상하악골 턱교정수술을 시

행 받은 환자 중, 2 mm 이하의 facial canting (0.6±1.2 mm)

과 뚜렷한 Me의 측방변위(5.9±2.4 mm)를 갖는 24명의 lat-

erognathism을 선정하여 술전 1주 술후 6주 정모두부계측

방사선사진을 각각 촬 한 후, Lo line의 수직이등분을 수

직기준선으로 편위측, 비편위측의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

도를 계측하여, 전방하악골 상행지경사도의 특성과 수술

시 하악골 수평이동에 따른 전방하악골상행지 각도 변화

양상을 측정하 다. 또한 하악골의 수평이동을 나타내는

하악후방구치의 수평 거리계측 이동량을 산출하여, 수술

로 변화된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의 각도 변화량과의 상

관관계를분석한 결과다음과 같은결론을 얻었다.  

1. Laterognathism (이부편자위, 술전)에서 비편위측의 전

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가 편위측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좌우 경사도의 차이는 Me

거리계측 변위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를

보 다.

2. 턱교정수술을 통한 하악골의 중심위로의 이동 시 편위

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비

편위측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는 감소하는 방향으

로 유의성 있는 각도 변화를 보여, 술전에 관찰 되었던

편위측 비편위측 사이 각도 차이가 술후에는 유의성

있는 각도차이를 보이지않았다.

3. 술후 전방하악골상행지각도 변화는 편위측 각도의 변

화량이 비편위측 각도 변화보다 유의성 있게 더 많아,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각도 차이의 회복이 칭적

양상을 보이지않았다.

4. 편위측 각도 변화량은 평균 하악후방구치부 이동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순상관관계를 보 다.

이상의 결과는 이부편위와 전방하악골상행지경사도 차

이가 있는 하악골 측방변위 환자에서 턱교정수술 후 칭

적 안모의 윤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악골의 수평이동

량의 확보가 중요하며, 수술 계획 시 전방하악골상행지경

사도의좌우차이에 한고려가 필요함을시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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