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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正咬合類型에 따른 齒軸傾斜度에 關한 
頭部放射線計測學的 硏究

植國ᄎ學校 齒科ᄎ學 嫌正學救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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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驗

個雅間의 變異는 生態系에서 •一般的으로 나 
타나는 基本法則으로서, 形態的 機能的 및 遣 
傅的 變異들이 複合되어 서로 補ィ赏되고 均衡울 
이루어 環境變化에 通應하게 된다1 7 이런 概 
念은 ᄉ間의 頭藍顔面 領域에도 通用되어, 顔 
面部를 構成하는 骨格構造, 齒列 및 周圍筋肉 
組織들이 成長發育율 通해 相互補值하여 通應 
된 狀態에 따라 正常咬合과 不正咬合이 分類되 
어 왔다21

1899年 Angle»이 上下顆第ᅳ* 0 齒의 關係 
를 基準으로 不正咬^ M頃法율 考察한 이래 
Bibbya), Holdaway201, M argo lis22', 

Sanborn27*, Schaeffer2®1 그리고 SpeidelM> 둥 
은 이를 基準으로 親骨間의 不調和樣相에 따른 
齒 列 의 通應樣相에  대해 보 고 하 였 고 , 

Broadbent7>가 頭部放射線學的 方法으로 正常

車敬石

顔貌類型을 제시하고 Bro<%«가 成長類型에 
대한 概念을 紹介한 이래 Downswos>는 正常 
顔貌類型율 세 群으로 分類하여 骨格播造에 대 
한 正常範圍를 設定하고 이를 기준으로 齒列 의 
通應樣相율 評價하여, 正常咬合의 驗断과 治療 
에 應用하고자 하였다.

이들 硏究의 대부분은 顯顔面 骨格形態룔 前 
後方的으로만 分類하여 遇應樣相을 論嫌하였으 
나， 垂直成長에 의한 補值能力과 顆骨間의 不 
調和에 따른 機能的 通應20에 관한 認識이 高 
湖되면서, 不正咬合도 特定時機에 形態的, 機 
能的 및 環境的 要因들 사이에 動的인 均衡을 
이루기 위한 自然的 試圓w 라는 槪念으로 發展 
하여 왔다.

이에 따라 SchudySM1>는 頭蕃骨에 대한 下 
頸下嫌平面角율 基準으로• Jarabaks«은 前後 
顔面高經比를 基準으로, R ick e tts는 下顏面 
高經角등 다섯가지 項目을 基準으로 Bjorkw> 

는 下親骨成畏方向율 基準으로 垂直成長優勢, 

水平成長優勢 및 平均成長의 세 가지 類型으로 
分類하고 이를 基準으로 骨格構造와 周圍筋肉 
組織에 대한 灌列의 通應樣相을 課惯하였다.

그러나， 이들 硏究의 대부분은 成長發育에 
의해 變化可能한 骨格構造를 計測點으로 하여 
通應樣相율 評憤하였기 때문에 個ᄉ差가 클뿐 
만 아니라, 多樣한 親骨關係와 機能變化에 따 
를 齒軸외 通應樣相을 正確히 表現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本人온 成長發育에 외해 影響이 적은 
FMN과 PMV롤 使用하여 咬合機能에 關聯된 
上下顆後方齒들의 近遠心傾斜度를 基準으로 垂 
直的骨格要素들의 變化關係를 調査하여, 이에 
따른 齒軸들의 通應樣相을 把握함으로써 不正 
咬合의 診断과 治療에 도움이 되고자 本 硏究 
를 試圈하였다.

II. 硏究對象 및 硏究方法

本 硏究는 植國ᄎ學校 齒科ᄎ學 附腰病院 嫌 
正科에 內院한, Heilman씨 齒齡이 成人이면서 
骨格性側貌角이 正常範嗜내에 있는 不正咬合自 
중，先天的 缺損齒, 埋伏 및 缺損齒, 修複齒, 

側方齒群의 叢生， 그리고 場正治療의 經驗 둥 
이 없는 男子 23名, 女子 38名， 總 61名을 對 
象으로 하였으며, 骨格性側貌角의 正常範嗜를 
定하기 위해 正常咬合者 222名을 封象으로 하 
였다. 通法에 따라 撮影된 側貌頭部放射線 規 
格寫眞을 利用하여 投射圖를 作成하고 角度計 
測項目을 計测하였다.

本 研究에 使用된 計測點과 計測線은 다음과 
같다.

I. tH則點 (Fig. I)

1) F .M .N . : 上顆骨이 * 骨 및 前頭骨과 마 
주치는 縫合部中 最上方點 .

2) A point ： 上顯基底骨의 最前方點.

3) B point ： 上®基底骨의 最前方點 .

4) S.E. : 頭盖底와 蝶形骨의 great wing 

shadow와의 交叉點 .

5 ) Ptm ： pterygomaxillary fissure의 最下方 
點 .

6) Or ： Bony orbit의 最下方點.

7) C d ： 下親顆頭의 最後上方點 .

8) A .N .S . ： 口盖水準에서 上親骨의 最前方 
點 .

9) P .N .S . : 硬口蓋部의 最後方點.

10) Me ： Bony chin의 symphysis 輪廊中 最 
前方點 .

11) Ar : Articularis mandibularis와 側頭骨의

交 叉 點 .

12) Xi ： 下額枝의 geometric center.

2. 扣則線

1) PM vertical plane (PMV) : SE로부터 下 
方으로 上顆結節을 따라 Ptm을 지나는 
線 .

2 ) FH plane ： Oi■와 이을  連結한 平面 .

3) □蓋平 面 : A .N .S . 와 P .N .S . 를 連結한 
平面 .

4 ) 咬合平 面 : 第ᅳᄎ白曲 咬合接觸點과 第ᅳ 
小白®  咬合接觸點을 지나는 假想線.

5) 下顯下緣平面 : 下顆下緣의 接線 .

6) 下親枝 平 面 : Ar 을 지나는 下額枝 後緣의 
接線.

7 ) 齒牙長軸 : 齒冠最ᄎ近逮心幅經의 二等分點 
과 齒根尖을 連結한 線 .



3. 計測項目 (Fig. 2와 Fig. 3) 4. 硏究方法

1) 骨格性側貌角 : FMN-A-B가 이루는 角 .

2 ) PMV/FH  plane angle: PMV-Sf FH 

plane이 이루는 前上方角 .

3) 口盖平面角 : PMV와 口薇平面이 이루는 
前上方角 .

4) 咬合平面角 : PMV와 咬合平面 이 이루는 
前上方角 .

5 ) 下額下緣平面角 : PMV와 下顆下緣平面 이 
이루는 前上方角 .

6) 下顆枝平面角 : PMV와 下颗枝平面이 이루 
는 前上方角 .

7) 下 額 面 高 經 角 : ANS-Xi-PM 이 이루는 
角 .

8)-10) 上頭後方歯 近遠 心傾斜度 : PMV와 
上親齒牙들의 長軸 이 이루는 前上方角 .

11)-13) 下顯後方曲 近遠心 傾斜度 : PMV와 
下顆齒牙들의 長軸이 이루는 前上方角 .

ponents

上頸後方齒의 近遠心傾斜度들과 下額後方齒 
의 近遠心傾斜度들을 各各 變教로 層別分析 
(cluster analysis) 룔 實施하여 上顯曲軸傾斜度 
群과, 下額齒軸傾斜度群 分類하였으며, 上額 
및 下樂 各群에 대해 角度計測項目들을 計測하 
고 平均値와 標準偏差를 求하여 各群間에 
Student-Neu<vman-Keuls 方法으로 關聯性을 
調査하였다.

III. 硏究成續

硏究對象에 대해 男女別로 •骨格要素와 上下 
顆後方曲외 近速心傾斜度를 测定하고 平均値와 
棵準偏差를 求한 結果, 相關關係가 없어 
(Table 1과 Table 2), 男女를 合하여 統計處 
理하였다.

I . 上願後方歯 近速心傾斜度群

Cluster analysis로 分類된 다섯群에 대한 
近速心傾斜度의 平均値와 標準偏差룰 求하였으

inclinations for maxillary and mandi

bular posterior teeth to PM vertical 
plane.



Table 1, Comparisons of skeletal components between male and female.

Male Female
Significance

Mean S.D. Mean S.D.

FMV-A-B 166.33 3.16 166.49 2.98 N.S.

PMV/FH 78.43 4.35 78. フ 5 3.96 N S .

PMV/PP 81.80 3.90 81.30 4.03 N.S.

PMV/Occ. p. 91:43 6.11 91.01 4.29 N.S.

PMV/Mn. p. 105.65 7.51 107,51 6.37 N.S.

PMV/Ra. p. 14.89 5.64 13.70 5.99 N.S.

L.F.H. 48.24 5.05 48.58 4.90 N.S.

N.S. : Non-significance

Table 2. Comparisons o f mesiodistal inclinations of 
posterior teeth between male and female

Male Femaie
Significance

Mean S.D. Mean S.D.

Mx-4 9.91 5.78 9.38 5.60 N.S.

Mx-5 5.37 6.88 4.20 5.51 N.S.

Mx-6 -0.39 6.97 ᅳ0.04 6.14 N.S.

Mn-4 9.15 8.17 8.62 7.46 N.S.

Mn-5 8.17 9.15 8.00 5.76 N.S.

Mn-6 9.52 7.95 9.84 5.76 N.S,

N.S.: Non-significance

며 (Table 3), G2 (44.3%), G3 (24.5%), G 

1 (14.8%), G4 (11.5%) 그리고 G5 (1.9%) 

順으로 頻度數가 적게 나타났다 (Table 3). G 

5 를 除外한 群들에서 骨格要素들의 平均齒와 
標準偏差를 求하여 (Table 4) ， 各 群들間에

Student-Neuwman-keulus 方法으로 相關關係 
를 檢査하였으며 (Table 5), 各 群의 代表的인 
境遇를 Fig. 4，5, 6，7에 나타냈다.

2. 下顏後方齒 近遠心傾斜度群

Cluster analysis로 分類된 다섯群에 대한 
近遠心傾斜度의 平均値와 標準偏差를 求하였으 
며 (Table 6)， GC(44.3%), GB(36.1%), G 

4 (11.5%), GD(6.6%) 그리고 GE(1.6%) 

順으로 頻度數가 적 게 나타났다 (Table 6). G 

E와 G D 롤 除外한 群들에 대해 骨格要素들의 
平均値와 標準偏差를 求하여 (Table 7)， Stu- 

dent-Neuwman-Keulus 方法으로 各 群들間에 
相關關係를 檢査하였으며 (Table 8) ， 各 群의 
代表的인 境遇를 Fig. 8,9，10에 나타냈다.

Table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mesiodistal inclinations Maxillary teeth groups

M x - 4 Mx — 5 Mx — 6
Distribution

Mean S.D. Mean S.D. Mean S.D.

G ᅳ 1 12.83 4.78 12.06 2.83 10.17 2.39 9

G ᅳ 2 12.76 3.24 7.48 3.11 1.89 2.52 27

G ᅳ3 5.93 3.23 0.13 1.89 -3.57 1.90 15

G -  4 2.14 1.16 -3.64 2.49 -9.86 1.62 7

G 14.45 . 3.25 4.75 1.75 -7.00 0.00 3

—67으



Table 4 .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skeletal com ponents of th0 maxillary teeth  groups

F H .p l. Pal. pi O cc pi Mn. Pt Ra.pi LFH FM N/A8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O, Mean S.D. Mean S.D. Mean S.D.

G --1 77.17 3.03 79,28 3.20 86.89 5.33 100.00 6.75 14.61 5.46 45.17 4,79 166.06 3.48

G --2 76.59 3.10 8CU8 3.16 89.26 3.80 105.52 6.44 14.98 5.45 48.98 5,47 160.20 2.87

G -- 3 82.00 3.91 84,23 3.37 95.00 3.59 111.10 4.73 13.33 5*24 48.33 3.13 168.00 2.13

G -- 4 80.50 3.31 84,00 3.45 94.71 4.10 109.86 4.40 14.29 7.28 40.57 4.97 165.29 3.73

Tsbto 5. Comparison o f skeletal components o f maxiHary teeth groups. 

F : f .H . p/ane, P :  P a tm t pfane, O :  Ocdusat plane 

M ; Mtndibufor ptane, R :  Batrmt plane, A  :  FM N /A  — B 

L : Low er facia l he ight

Group 1 G roup 2 Group 3 Group 4

Group 1 — O .M . U f .  P.O . M. U  A F. P. ᄋ. M, L

Group 2 ᅳ - F. P. O. M. A F. P. O. M

Group 3 — - - A

Group 4 - - - -

F.P.O.M,R.ᄂA  : P < 0 .0 5

Tabto 6.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 r me$iodi$tal inclinations o f Mandibular teeth groups.

Mn "• 4 Mn — 5 Mn — 6
Distribution

Mean S.D. Mean S.D. Mean S.D.

G - A -3.29 3.48 -4.43 3.39 •1.21 3.43 7

G — B 4.20 3.19 4.86 2.54 6.66 3.39 22

G - C 14.43 4.35 11.28 3.15 12,65 3.09 27

G - D 19.13 2.56 21.50 4.33 22.75 1.09 4

G - E 2.50 0.CM) 25.50 0.00 22.50 0.00 1

Tabki 7,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 r skeletal components o f the mandibular teeth group

FH. pt. Pat. pi Occ. pi Mn. Pi Ra. pi LFH FMN/AB

Mean S.O.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G - A 79.91 3.71 79.48 3.48 86.07 5.09 99.64 7.94 17*26 4.63 43.86 4.11 169.14 2.70
G - B 76.89 3.54 80.86 4.?8 86.52 3.61 103.54 6.05 15.66 6.76 46.65 4.24 166.25 3.12

G - C 79*90 3.71 82.76 3,59 93.52 3.53 109.85 4.01 12.81 5.47 50.24 3.88 165.80 2.67



F : F .H , plane. P : Patatal plane,

O : Occiusat plane M  :  M andibular plane, 

R : ftam at piane, A  :  F M N /A —ff 
L : Low er facia! he ight

Table 8. Comparisons of the skeletal com ponents of

m andibular teeth  groups.

Group A Group B G roupC

Group A - ᄋ.M .L. A F.P.O .M .R.L.A
Group 8 ᅳ - F.P. ᄋ.M .R丄
Group C - - —

F.P.O .M .R.L： P < 0 .0 5

- 계측선 기준선

계측선 기준선

•계측선 기준선

- 계측선 기준선
계측선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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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축선 .........기준선

IV. 總括 및 考察

齒列은 頭蓋骨에 連結되어 있는 上額骨과 筋 
肉에 의해 位置가 決定되는 下顆骨 사이에 存 
在한 顆間陳에 位置하게 된다2s>. 乳故를 위한 
肪出空間은 側頭骨의 下彷成長과 下額枝 成長 
에 의해 頭間險이 itUB함으로써 形成되어지며, 

後續永久齒를 위한 萌出空間은 주로 下親枝成 
長에 의해 決定된다*>. 그 後上下顆永久齒가 
咬合을 이루면서 思春期前後에 剖 目할만한 萌 
出이 일어나며, 이 期間동안 顔面筋과 祖嘴筋 
이 길어지고 下顯骨과 隣接軟組織은 下方成長 
하게 되며，上下額齒槽骨은 親間陳을 維持하기 
위해 補價成長을 하게 된다

이러한 齒槽骨成長은, 額骨成長의 程度와 方 
向이 個人差가 클 뿐만 아니라 親骨間의 水平 
補價과 垂直補供의 調和程度 가 항상 完全하지 
못하기 때문에 補值機轉율 必要로 한다*，1« . 

Solow35*은 補價程度에 따라 不正咬合樣相을 
두가지로 分類하여, 補值程度가 微弱한 境遇 
齒列弓間의 變化가 招來되며 最通인 境遇 齒列 
弓內에 變化가 招來된다고 하였다.

Sanin28>은 下顆骨의 水平垂直成長과 曲列發 
育에 관한 報告에서, 垂直成長이 優勢한 境遇 
前齒와 第一ᄎ白齒는 近心으로 傾斜지고 水平 
成長이 優勢한 境遇 直立된다고 하였다. 

Enlowls>는 하악골이 하후방으로 회전된 예를

Fig. 10. Typical case o f  the group C.

---- 계측선 ..........기준선

제시하면서, 上顆齒播骨의 再形成 樣相에 따라 
前方으로 갈수록 더 많이 下方移動하는 境遇와 
全 齒牙들이 小白曲 程度로 거의 일정하게 下 
方移動하는 境遇로 나누어 下額曲列의 補慣作 
用을 Spee씨 曲線으로 說明하였다.

Weinmann과 Sicher®8>는 上下顆第一大白齒 
는 前下方으로 回轉하면서 前出하며, 咬合時 
遠心傾斜가 持續的으로 減少한다고 하였고， 
DeweP>온 咬合力에 의한 지렛대效果롤 言及 
한 反面 Brodie10)는 類筋의 影響을 받아 回轉 
運動한다고 하였다.

齒列咬合율 形成 維持시켜주는 要因에 대해， 
Angle»은 咬頭의 斜面效果와 齒列둘의 隣接關 
係가, Fisher18>는 齒牙와 UL带 周圍의 筋肉이 
發揮하는 힘이 必須的이라고 하였고, Bjork4) 

는 다른 額面骨보다 故槽骨이 筋肉의 힘에 빨 
리 그리고 많이 反應한다고 하였다. DewelI2) 

은 anterior componant of force, 개개 齒槽 
의 速心側에서 일어나는 再發性骨沈着과 曲牙 
의 形態 등의 要因에 의해 * 牙들이 前方移動 
되는 傾向 이 있다고 하였으며，Mitani23>는 모 
든 齒牙들이 多樣한 下額骨 運動時 遇切한 斜 
面關係와 隣接關係가 形成되도록 配列되어야 
하기 때문에 上下顆 曲牙돌이 多樣한 近遠心傾 
斜度를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上下頭齒牙들의 近逮心傾斜度는 成長 
發育期間동안 齒牙周圓 組織들에 대해 形魅的



機能的으로 適應된 結果라 할 수 있다. 本 硏 
究에서도 上下親 各 群間에 後方齒들의 近遠心 
傾斜類型이 여러가지로 나타나 額骨關係에 따 
라 適應樣相이 多樣함을 보이고 있다.

下額 後方齒의 近遠心傾斜度는 各 群軍에 差 
異가 크지만 各 群內에서는 큰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다. 上親後方曲들의 近遠心傾斜는 G I 

을 除外한 全 群에서 前方으로 갈수록 近遠心 
傾斜程度가 하고 있어 正常咬合者를 對象 
으로 硏究한 Dempster11*의 結果와， EnlowI6) 

가 提示한 上類齒槽骨補慣方法과 一致하고 있 
으나 上顆第一ᄎ白齒가 下額第ᅳᄎ白齒보다 直 
立되어 있다는 結果와는 G1 과 G A 에서 差異 
가 있었다.

G 1(15.5% )은 거의 ᅳ定하게 近心傾斜지 
고, G A (12.5% )는 遠心傾斜되어 있는 ᄈ 을  
보였다. G 1 은 上顯의 다른 群에 대해, GA  

는 下顏의 다른 群에 대해 共通的으로 咬合平 
面角, 下顆下緣平面角 및 下顔面高經角이 가장 
적어 親骨間의 垂直關係가 다른 群들과 롤리 
며， G A 는 骨格性側貌角도 相關關係가 있어 
前後方的으로도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으나 正 
常範嗜 內에 있었다. Graber19)는 Beyron2)의 
말을 引用하여，垂直的高經의 問題와 齒牙位置 
異常 이 함께 存在하는 境遇 機能的 適應이 있 
다고 하였다.

上額의 G2(46.6% ), G3 (25.9%) 및 G4 

(12.2%)는 前方으로 갈수록 近心傾斜되어 있 
으나, 各 群間에 近遠心傾斜差異가 크며 G4 

가 가장 遠心傾斜되어 있었다. G 2 는 G3 및 
G4 와 下額面高經角을 除外한 모든 垂直的 骨 
格要素들이 적은 教値를 보이고 있다. G 3 는 
G4 보다 商軸들이 더 近心傾斜져 있으며, 다 
른 群들에 비해 骨格性側貌角이 크지만 모두 
正常範嗜內에 있었다.

下額의 GB(39.3% )와 GC(48.2% )는 거의 
ᅳ定하게 近心傾斜되어 있으나 程度差가 커서 
GO V  가장 近心傾斜되어 있었다. 0 8 는 (가： 
와 骨格性側貌角을 包含한 모든 骨格要素들이 
有意性있게 적어 두 群은 前後方的， 垂直的으 
로 다른 骨格樣相을 보이고 있으나 親骨間의 
關係는 調和를 이루고 있었다.

本 硏究는 骨格性側貌角이 正常範« 內에 있 
는 成ᄉ 不正咬合子를 對象으로 PMV에 대한 
上下顆 後方齒들의 近遠心傾斜度를 基準으로 
骨格構造의 位置關係만을 考慮하였기 때문에 
齒牙들의 傾舌側傾斜度와 成長量의 變化에 따 
른 影響 등이 排除되 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資料收集을 통해 이들이 包含된 硏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되었다.

V . 結 論

本 硏究는 Heilman씨 齒齡이 成ᄉ인 不正咬 
合者 中 骨格性側貌角이 正常範嗜에 속하는 61 

名을 對象으로, PMV에 대한 上顯과 下額의 
後方齒들의 近遠心傾斜度를 基準으로 各 群間 
에 垂直的骨格要素들의 相關關係를 調査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上下額 後方齒들의 近心傾斜程度는，骨格 
性側貌角이 正常範»»內에 있더라도 額骨間의 
前後方的關係에 따라 差異가 있어, 骨格性側貌 
角이 큰 境遇 上顯은 前方으로 갈수록 iflto했 
으며, 下親은 거의 일정하게 減少했다.

2. 下顯 後方齒들의 近心傾斜程度는 PMV에 
대한 下顏面高經角, 咬合平面角 그리고 下額下 
緣平面角이 클수록 했다 .

3. 上頸 後方齒들이 近心傾斜되는 樣相은 下 
顔面高經角의 ；大小에 따라, 相對的으로 角이 
큰 境遇 前方으로 갈수록 近心傾斜가 tflin하였 
으며 相對的으로 작은 境遇 거의 一定하였다,

4. 上親 後方齒들의 近心傾斜程度는, 下顏面 
高經角， a 盖平面角, 咬合平面角 그리고 下頸 
下緣平面角이 클수록 減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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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N CEPHALOMETRIC STUDY OF AXIAL INCLINATIONS 
IN RELATIONS TO THE MALOCCLUSION TYPES

Seong-Deok Hong, D.D.S., M.S.D., Kyung-Suk Cha, D.D.S., M.S.D., Ph.D.

Dept, o f Orthodontics, College o f D entistry, Dankook Universit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adaptation patterns of maxillary amj mandibular 

posterior teeth to the changes in relationships of vertical skeletal components, which constitute 

the skeletofacial complex.

For this research, 61 adult malocclusion patients were chosen as subjects according to the 

Heilman’s dental age with normally ranged FMN-A-B angle. These subjec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in maxilla and 3 groups in mandible according to mesiodistal inclinations of teeth.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fter studying the relationships of the vertical skeletal com

ponents between each group.

1. Inspite of the fact that the FMN-A-B angle was within a normal range, the degree of mesio* 

distal inclinations of maxillary and mandibular posterior teeth showed differences in relation 

to the anteroposterior relationships of maxilla and mandible.

In case where the FMN-A-B angle was large, the mesial inclinations of maxillary posterior 

teeth showed more increase from the posterior to the anterior, whereas in mandible it showed 

overall decrease.

2. The degrees of mesial inclinations of mandibujar posterior teeth were increased when the 

angulations of lower facial height, occlusal plane angle and mandibular plane angle were 

greater.

3. The patterns of mesial inclinations of maxillary posterior teeth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angulation of lower facial height. If relatively large, it showed more increase from the 

posterior to the anterior and it was decreased nearly consistent when the angulation was 

smalL

4. The degrees of mesial inclinations of maxillary posterior teeth were decreased as the lower 

facial height, palatal plane angle, occlusal plane angle and the mandibular plane angle became

gre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