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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진단에 활용되는 안면 특징 변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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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Repeatability of Facial Feature Variables Used 
i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agnosis

Min-Yeong Roh1ㆍJong-Yeol Kim2ㆍJun-Hyeong Do2*

1Daejeon University, 2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Facial features can be utilized as an indicator of Korean medical diagnosis. They are often measured by using the diagnostic

device for an objective diagnosi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features which are obtained 

from the device for the accurate diagnosis. In this study, we attempt to evaluate the repeatability of facial feature variables 

using the 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SCAT) for the Sasang Constitutional face diagnosis. 

Methods
Facial pictures of two subjects were taken 24 times respectively for two days according to a standard guideline. In order 

to evaluate the repeatabilit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calculated for the facial features extracted from frontal and 

profile images.

Result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less than 10% in most of the facial features except the upper lip, trichion, and chins related

features.

Conclus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small in most of the features which enables the objective and reliable 

analysis of face. However, some features showed the low reliability because the location of facial landmarks related to them

is ambiguou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 clear basis for the location discussion is required.

Key Words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iagnosis, Facial Analysis. Repea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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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한의학의 과학화에 한 필요성과 심이 높아지

면서 객 인 근거를 갖는 일 성 있는 한의학의 진

단과 치료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한의학에 한 표 안과 임상진료지침 등에 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1-5, 한 한의학  진단기기

의 개발연구6-8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

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안면, 음성, 체형, 설문에 

한 객 인 측정과 분석을 통하여 사상체질을 진

단하는 사상체질분석툴(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을 개발하 다9,10.

이11가 안면 형태를 사상체질 진단에 활용하는 연

구 동향에 한 고찰을 통하여 ‘임상에서 체질 진단 

시 안면 형태가 다빈도로 활용되며, 체질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혔듯이, 체질분석툴에서 

이루어지는 측정  안면 측정은 사상체질의학에서 

진단 지표로 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체질분석

툴의 안면 측정을 통하여 안면 형태에 한 한의학  

진단의 객  근거를 제시하기 해서는 안면 측정

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반복 측정 했을 때 각각의 

변수들에 한 신뢰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최근 사상체질분석툴에 해, 문가와의 체질진

단 일치도를 비교하는 연구10,12,13는 있었으나, 아직까

지 체질진단에 활용되는 안면 변수들의 신뢰도에 

한 연구 결과에 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동일 상자를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 촬 한 상에 해 사상체질분석툴로 안

면 변수 값들을 추출하고, 이들에 한 반복성 평가를 

함으로써, 량의 안면 데이터의 신뢰도 분석에 앞서, 

사 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과 보완해야 할 부분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사상체질분석 로그램의 안면 특징 변수들의 반

복성을 실험하기 하여, 20  남녀 2명이, 2일간 오

(9시, 11시)과 오후(14시, 16시) 각각 3번씩 사상체질분

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1명 당 총 24번의 안면 측정

을 하 다.

안면 촬 은 정해진 표 작업 차(SOP)14에 한 

교육을 받은 측정자가 디지털 카메라(Nikon D5100)를 

이용하여 1.6 m의 거리에서 10 cm를 표시하는 기 자

를 두고, 기 자 에 상자의 턱을 치시켜 상자

의 정면과 좌측면 사진을 촬 하도록 하 다. 이때,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기 해 동자의 가운데 지

과 귀 상이 의 높이가 같도록 고개를 조정한 상태

에서 촬 하도록 하 다.

촬 된 안면 사진을 사상체질분석 로그램에 입

력하면, 안면의 주요 특징 들(Figure 1)이 자동으로 

검출되고, 이 특징 들 간의 길이, 길이의 비율, 면  

등의 안면 특징 변수들(Table 1,2,3, Figure 1)이 함께 

계산된다. 이때, 특징  자동추출 결과를 오퍼 이터

가 직  검증하여, 기 자를 턱의 일부로 잘못 인식하

여 오류가 발생한 남자 측면 4장, 여자 측면 2장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한 얼굴 기울기 변화에 의한 변수 값들을 보정하

기 해, 정면 얼굴에서는 21, 121번 을 잇는 직선에 

한 수직 기울기와, 52, 81, 80번 으로 근사화된 직

선의 기울기를 평균하여 얼굴 기울기를 계산하 고, 

측면 얼굴에서는 9번 부터 32번 까지 자동 추출된 

얼굴 윤곽선 라인의 평균 기울기로 얼굴의 기울기를 

계산하 다.

사상체질분석툴을 통해 획득된 변수들에 해 평

균과 표 편차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표 편차를 

평균으로 나  값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계산하여 사상체질분석 로그램에서 추출 가

능한 안면 특징 변수들의 반복도를 알아보았다.

체 인 연구진행 차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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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The Vertical Length

FDV_47_52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DH_18_118

FDV_47_50 FDH_25_125

FDV_10_21 FDH_21_121

FDV_52_50
The Vertical Length of the eye

FD_17_26

FDV_81_50 FD_117_126

The Horizontal Length

FD_43_143

The Length of the  Diagonal of the 

Eye

FD_17_25

FD_53_153 FD_117_125

FD_94_194 FD_18_25

FDH_33_133 FD_118_125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FHD_33_133_43_143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FDH_17_26_18_25

FDD_53_153_43_143 FDH_117_126_118_125

FDD_94_194_43_143 FDH_52_50_18_118

FHD_33_133_53_153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RE_H01

FDD_94_194_53_153 FRE_H02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FVV_47_52_52_81 FRE_H05

FVV_47_52_52_50 FHD_18_118_53_153

FVV_47_52_81_50 FHD_25_125_53_153

FVV_52_81_81_50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of the 

Eyes

FDD_17_26_52_81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FVD_52_50_53_153 FDD_17_26_52_50

FVD_52_81_53_153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FDH_36_136

FVD_81_50_94_194 The Vertical Length of the Nose FDV_52_81

Area

FArea02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FHD_36_136_53_153

FArea03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of the Nose
FVH_52_81_36_136

FArea02_03 Area of the Nose FArea_52_36_136

The Vertical Length of the forehead FDV_47_10 The Vertical Length of the Mouth FDV_80_50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DH_18_25 The Ratio of the Vertical Length of the 

Mouth

FVV_80_50_52_50

FDH_118_125 FVV_80_50_81_50

Table 1.  Variable of the Frontal Face

Side

The Vertical Length

PDV_6_12
The Shape of the Forehead

PDV_7_9

PDV_6_32 PDD_77_9_6_9

PDV_10_32
The Shape of the Lower Forehead

PDV_9_12

PDV_12_32 PDH_9_12

PDV_21_32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PDH_12_14

PDV_25_32 PDH_14_21

The Horizontal Length

PDH_12_36 PDL_14_12_21

PDH_14_36

The Vertical Length of the Nose

PDV_12_14

PDH_21_36 PDV_14_21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PVV_6_10_10_33 PDV_12_21

PVV_12_14_14_32 PD_12_21

PVV_12_21_14_32 The Area of the Nose PArea_12_14_21

The Vertical Length of the Forehead
PDV_6_9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Mouth
PDL_22_21_32

PDV_6_10 PDL_25_21_32

The Shape of the Forehead

PD_7_77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Chin PDH_32_36

PDH_6_7 The Vertical Length of the Chin PDV_32_36

PDV_6_7 The Length of the Chin PD_32_36

Table 2. Variable of the Profile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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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Explanation

FD_n1_n2[orPD_n,_n2] The Length Between Two Points in the Frontal(Side) Picture

FDH_n,_n2[orPDH_n1_n2] The Horizontal Length Between Two Points in the Frontal(Side) Picture

FDV_n1_n2[orPDV_n1_n2] The Vertical Length Between Two Points in the Frontal(Side) Picture

FDL_n1_n2_n3[orPDL_n1_n2_n3] The Length Between the Point n1 and Segments n2, n3

FHD_n1_n2_n3_n4[orPHD_n1_n2_n3_n4] FDH_n1_n2/FD_n3_n4[orPDH_n1_n2/PD_n3_n4]

FDH_n1_n2_n3_n4[orPDH_n1_n2_n3_n4] FD_n1_n2/FDH_n3_n4[orPD_n1_n2/PDH_n3_n4]

FDD_n1_n2_n3_n4[orPDD_n1_n2_n3_n4] FD_n1_n2/FD_n3_n4[orPD_n1_n2/PD_n3_n4]

FVD_n1_n2_n3_n4[orPVD_n1_n2_n3_n4] FDV_n1_n2/FD_n3_n4[orPDV_n1_n2/PD_n3_n4]

FVV_n1_n2_n3_n4[orPVV_n1_n2_n3_n4] FDV_n1_n2/FDV_n3_n4[orPDV_n1_n2/PDV_n3_n4]

FVH_n1_n2_n3_n4[orPVH_n1_n2_n3_n4] FDV_n1_n2/FDH_n3_n4[orPDV_n1_n2/PDH_n3_n4]

FRE_H01 (FDH_18_25+FDH_118_125)/2/FDH_18_118

FRE_H02 (FDH_18_25+FDH_118_125)/2/FD_53_153

FRE_H05 (FDH_18_25+FDH_118_125)/2/FDH_33_133

Table 3. Variable Description

Figure 1. The location of facial landmarks

Figure 2. Overall procedure for the repeatability evaluation of facial fea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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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果

정면, 측면, 남녀 각각에 해 사상체질분석툴을 

이용한 안면 특징 변수들의 반복도 실험 결과를 Table 

4, 5, 6, 7에 나타내었다.

Variable CV* Variable CV

The Vertical Length

FDV_47_52 9.26%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DH_18_118 3.51%

FDV_47_50 4.96% FDH_25_125 1.98%

FDV_10_21 2.23% FDH_21_121 0.96%

FDV_52_50 1.62% The Vertical Length of 

the eye

FD_17_26 7.53%

FDV_81_50 2.23% FD_117_126 5.99%

The Horizontal Length

FD_43_143 1.84%

The Length of the 

Diagonal of the Eye

FD_17_25 7.53%

FD_53_153 0.99% FD_117_125 2.56%

FD_94_194 1.34% FD_18_25 7.75%

FDH_33_133 1.00% FD_118_125 1.91%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FHD_33_133_43_143 1.67%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FDH_17_26_18_25 6.53%

FDD_53_153_43_143 1.95% FDH_117_126_118_125 4.86%

FDD_94_194_43_143 1.03% FDH_52_50_18_118 3.29%

FHD_33_133_53_153 0.49%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RE_H01 6.03%

FDD_94_194_53_153 1.35% FRE_H02 3.60%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FVV_47_52_52_81 9.00% FRE_H05 3.63%

FVV_47_52_52_50 8.93% FHD_18_118_53_153 3.48%

FVV_47_52_81_50 9.18% FHD_25_125_53_153 1.59%

FVV_52_81_81_50 3.20%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of the Eyes

FDD_17_26_52_81 6.70%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FVD_52_50_53_153 0.97% FDD_17_26_52_50 7.00%

FVD_52_81_53_153 1.72%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FDH_36_136 1.45%

FVD_81_50_94_194 2.09%
The Vertical Length of 

the Nose
FDV_52_81 2.24%

Area

FArea02 2.83%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FHD_36_136_53_153 1.34%

FArea03 2.89%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of the Nose

FVH_52_81_36_136 2.18%

FArea02_03 3.82% Area of the Nose FArea_52_36_136 2.96%

The Vertical Length of 

the forehead
FDV_47_10 13.15%

The Vertical Length of 

the Mouth
FDV_80_50 9.52%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DH_18_25 7.73% The Ratio of the 

Vertical Length of the 

Mouth

FVV_80_50_52_50 9.28%

FDH_118_125 1.93% FVV_80_50_81_50 8.17%

*CV: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4. The Repeatability Test Result of the Frontal Face Analysis in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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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V* Variable CV

The Vertical Length

PDV_6_12 9.26% The Shape of the 

Forehead

PDV_7_9 18.06%

PDV_6_32 2.96% PDD_77_9_6_9 21.86%

PDV_10_32 1.53% The Shape of the Lower 

Forehead

PDV_9_12 7.37%

PDV_12_32 1.92% PDH_9_12 11.43%

PDV_21_32 2.47%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PDH_12_14 3.02%

PDV_25_32 3.22% PDH_14_21 2.67%

The Horizontal Length

PDH_12_36 3.83% PDL_14_12_21 1.54%

PDH_14_36 2.61%

The Vertical Length of 

the Nose

PDV_12_14 4.27%

PDH_21_36 3.00% PDV_14_21 10.30%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PVV_6_10_10_33 13.29% PDV_12_21 3.00%

PVV_12_14_14_32 5.57% PD_12_21 3.04%

PVV_12_21_14_32 3.47% The Area of the Nose PArea_12_14_21 3.14%

The Vertical Length of 

the Forehead

PDV_6_9 12.49%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Mouth

PDL_22_21_32 4.50%

PDV_6_10 12.55% PDL_25_21_32 11.50%

The Shape of the 

Forehead

PD_7_77 14.78%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Chin
PDH_32_36 4.58%

PDH_6_7 25.13%
The Vertical Length of 

the Chin
PDV_32_36 45.93%

PDV_6_7 31.08% The Length of the Chin PD_32_36 4.42%

*CV: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5. The Repeatability Test Result of the Profile Face Analysis in Male

Variable CV* Variable CV

The Vertical Length

PDV_6_12 2.99% The Shape of the 

Forehead

PDV_7_9 6.88%

PDV_6_32 5.75% PDD_77_9_6_9 6.49%

PDV_10_32 8.39% The Shape of the Lower 

Forehead

PDV_9_12 6.75%

PDV_12_32 10.40% PDH_9_12 13.16%

PDV_21_32 19.13%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PDH_12_14 2.82%

PDV_25_32 28.61% PDH_14_21 3.70%

The Horizontal Length

PDH_12_36 26.67% PDL_14_12_21 2.64%

PDH_14_36 18.84%

The Vertical Length of 

the Nose

PDV_12_14 6.91%

PDH_21_36 22.92% PDV_14_21 8.00%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PVV_6_10_10_33 7.02% PDV_12_21 4.55%

PVV_12_14_14_32 13.68% PD_12_21 4.51%

PVV_12_21_14_32 12.30% The Area of the Nose PArea_12_14_21 5.84%

The Vertical Length of 

the Forehead

PDV_6_9 2.09%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Mouth

PDL_22_21_32 9.76%

PDV_6_10 2.08% PDL_25_21_32 32.78%

The Shape of the 

Forehead

PD_7_77 14.15%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Chin
PDH_32_36 27.32%

PDH_6_7 6.29%
The Vertical Length of 

the Chin
PDV_32_36 14.44%

PDV_6_7 7.32% The Length of the Chin PD_32_36 21.89%

*CV: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6. The Repeatability Test Result of the Frontal Face Analysis in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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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얼굴 정면 측정결과에서 변동계수의 평균

은 4.13%로 나타났고, 총 54개의 변수항목  1가지 

항목을 제외한 53개의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반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  FHD_33_133_53_153(‘가장 긴 안면가로길

이’와 ‘ 높이에서의 안면가로길이’의 비)항목의 변동

계수가 0.49%로 가장 작아 가장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가 1% 미만으로 나타난 다른 항목

들은 FD_53_153, FVD_52_50_53_153, FDH_21_121

로 각각 0.99%, 0.97%, 0.96%로 변동계수가 나타났다. 

정면 측정결과에서 변동계수가 가장 큰 항목은 이마

의 세로길이를 측정하는 지표인 FDV_47_10로 변동계

Variable CV* Variable CV

The Vertical Length

FDV_47_52 2.44%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DH_18_118 2.04%

FDV_47_50 2.57% FDH_25_125 2.37%

FDV_10_21 2.79% FDH_21_121 2.10%

FDV_52_50 2.92% The Vertical Length of 

the Eye

FD_17_26 5.39%

FDV_81_50 2.70% FD_117_126 5.47%

The Horizontal Length

FD_43_143 2.01%

The Length of the 

Diagonal of the Eye

FD_17_25 4.95%

FD_53_153 2.00% FD_117_125 2.33%

FD_94_194 2.27% FD_18_25 3.85%

FDH_33_133 2.04% FD_118_125 1.88%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FHD_33_133_43_143 1.31%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FDH_17_26_18_25 6.28%

FDD_53_153_43_143 1.73% FDH_117_126_118_125 5.96%

FDD_94_194_43_143 0.80% FDH_52_50_18_118 1.89%

FHD_33_133_53_153 0.64%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RE_H01 1.75%

FDD_94_194_53_153 1.51% FRE_H02 1.45%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FVV_47_52_52_81 1.80% FRE_H05 1.19%

FVV_47_52_52_50 1.48% FHD_18_118_53_153 0.99%

FVV_47_52_81_50 2.12% FHD_25_125_53_153 1.01%

FVV_52_81_81_50 2.55% The Ratio of Vertical 

Length of the Eyes

FDD_17_26_52_81 5.70%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FVD_52_50_53_153 1.78% FDD_17_26_52_50 5.61%

FVD_52_81_53_153 2.29%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FDH_36_136 3.72%

FVD_81_50_94_194 2.46%
The Vertical Length of 

the Nose
FDV_52_81 3.39%

Area

FArea02 4.83%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Nose

FHD_36_136_53_153 3.12%

FArea03 4.05%

The Ratio of the 

Horizontal Length and 

Vertical Length of the 

Nose

FVH_52_81_36_136 4.60%

FArea02_03 3.93% Area of the Nose FArea_52_36_136 5.26%

The Vertical Length of 

the forehead
FDV_47_10 3.35%

The Vertical Length of 

the Mouth
FDV_80_50 8.96%

The Horizontal Length of 

the eye

FDH_18_25 3.83% The Ratio of the Vertical 

Length of the Mouth

FVV_80_50_52_50 9.31%

FDH_118_125 1.87% FVV_80_50_81_50 8.50%

*CV: Coefficient of Variation

Table 7. The Repeatability Test Result of the Profile Face Analysis in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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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3.15% 다(Table 4).

남성의 얼굴 측면 측정 결과에서 변동계수의 평균은 

9.11%로 나타났고, 총 34개의 변수항목  22개의 항목

에서 변동계수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변동계수가 작아 반복도가 좋은 항목은 PDV_6_12로 

변동계수는 1.53% 다. 변동계수가 10% 이상인 항목 

12개  9개의 항목이 PDV_6_7, PDH_6_7 등으로 이마

좌표와 련된 항목이었으며, 다른 2개의 항목은 

PDV_32_36, PA_33_36 등으로 턱 좌표인 32, 33, 36과 

련된 항목이었으며, 나머지 1개 항목은 PDV_14_21

로 코와 련된 항목이었다(Table 5).

여성의 얼굴 정면 측정결과에서 변동계수의 평균

은 3.21%로 나타났고, 총 54개의 변수항목에서 모두 

변동계수가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반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FHD_33_133_53_153 항목의 

변동계수가 0.64%로 가장 작아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가 1%미만으로 나타난 다른 

항목들은 FDD_94_194_43_143, FHD_18_118_53_153

로 각각 0.80%, 0.99%의 변동계수를 나타났다. 여성의 

정면 측정 결과에서 변동계수가 가장 큰 항목은 

FVV_80_50_52_50으로 변동계수는 9.31% 다(Table 6).

여성의 얼굴 측면 측정 결과에서 변동계수의 평균

은 11.38%로 나타났고, 총 34개의 변수항목  20개의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장 변동계수가 작아 반복도가 높은 항목은 PDV_6_10

으로 변동계수는 2.08% 다. 변동계수가 10% 이상인 

항목 14개  12개의 항목이 PA_32_33, PA_33_36 등

으로 턱 좌표인 32, 33, 36과 련된 항목이었으며, 2가

지 항목은 PD_7_77, PDH_9_12로 이마좌표인 7(me-

topion), 9(ophryon)과 련된 항목이었다. 변동계수가 

가장 큰 항목은 입 돌출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인 

PDL_25_21_32로 변동계수는 32.78% 다(Table 7).

남성과 여성의 결과에서 모두 얼굴 측면 측정결과

의 변동계수 평균보다 정면 측정결과의 변동계수 평균

이 작고, 변동계수가 10%보다 작은 항목의 비율이 측

면 측정결과보다 정면 측정결과에서 높아 상 으로 

얼굴 정면측정의 신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정면 측정 결과에서 모두 변동계수

가 1%미만으로 나타난 항목은 FHD_33_133_53_153

로 얼굴 가로길이의 비율에 한 항목이었으며, 

FDV_80_50, FVV_80_50_52_50, FVV_80_50_81_50

의 입술의 세로길이와 련된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8%이상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얼굴 측면 측정결과에서 모두 변동

계수가 5%미만으로 나타난 항목은 PDH_12_14, 

PDH_14_21, PDL_14_12_21, PDV_12_21, PD_12_21 

5개로 코 주변 좌표와 련된 항목이었다. 남성과 여

성의 측면측정 결과 모두에서 10%이상의 변동계수를 

나타낸 항목은 4가지로 PD_7_77, PDH_9_12의 두 항

목은 이마와 련된 항목이었으며 다른 두 항목은 

PDL_25_21_32, PD_32_36로 턱 좌표와 련된 항목

이었다.

Ⅳ. 考 察

본 연구에서는 Golden Standard를 활용하여 측정기

기 자체의 반복능을 측정하기 보다, 실제 임상 환경에

서 사상체질분석툴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

차들이 포함된 변수 값에 한 반복성을 종합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실제 임상에서 사상체질분석툴을 

사용하게 되면, 측정자, 상자, 카메라, 기 자의 자

세나 치, 조명 조건에 따라 여러 오차의 원인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인 오차의 원인에 한 반복

성 성능을 분석하기 이 에, 비 연구의 성격으로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상자를 이틀에 걸쳐 오  

2번(9시, 11시), 오후 2번(14시, 16시)으로 나 어 반복 

측정한 결과에 한 반복성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남성을 측정했을 때 체 88개의 항목 

 75개의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10% 미만으로 나타

나 85%의 변수항목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여성을 측정했을 때 체 88개의 항목  74개의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84%의 

변수항목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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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에서의 안면분석결과에서는 남성에서의 한 항

목을 제외하고 모두 변동계수가 10% 미만으로 나타

나 반복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결과 

모두에서 FDV_80_50과 그 련항목은 8% 이상의 변

동계수를 나타냈는데, FDV_80_50항목은 얼굴 정

선에서 윗입술의 길이를 재는 변수이다. 윗입술의 길

이는 인 길이가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매우 짧

기 때문에 을 지정하는 데 있어 로그램의 오차는 

다른 부 와 비슷하지만 변동계수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과 여성의 측면측정결과에서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 항목이 이마좌표인 6, 7, 9와 련된 항목이었

고, 남성의 정면측정결과에서 FDV_47_10 항목의 변

동계수가 크게 나타났다. 정면에서의 47번 좌표와 측

면에서의 6번 좌표는 모두 발제 을 가리키는데, 발제

 주 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좌표의 지정이 불안

정하기 때문에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

된다. 한 7번과 9번 좌표는 각각 metopion과 ophryon

을 지정하는데 이 두 좌표의 지정도 불안정하여 이마

련 항목에서 변동계수가 크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

된다. 발제 은 안면의 세로길이를 잴 때의 기 이 

되고, 긴 얼굴형인지 넓은 얼굴형인지를 단하는데 

안면의 세로길이와 가로길이의 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제 의 치는 요하므로 발제  지정의 불안정함

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의 하나이다. 7번과 9번 좌표

는 이마의 나오고 들어간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에 포

함되는데 이 이마의 굴곡 정도가 체질 단에서 주요

지표로 이용되므로 이 들에 해서도 안정 인 좌

표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남성과 여성의 측면측정결과에서 변동계수가 크게 

나타난  다른 항목은 턱 련 좌표 32(턱결 ), 

33(턱하 )과 련된 항목이었다. 이 두 좌표  특히 

33번 좌표의 반복성이 떨어졌다. 33번 좌표의 경우 

32번과 36번 좌표를 이은 선분에서 가장 수직거리가 

긴 으로 지정되는데 32번 좌표도 21번과 36번 좌표

를 이은 선분에서 수직거리가 가장 긴 으로 지정되

어 불안정함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함이 더 심하게 나

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성의 안면측면 측정 

결과에서 남성의 측정 결과에서 보다 더 불안정함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피험자의 경우 비만한 체

형으로 턱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좌표지정

이 더 불안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턱은 한의학 으로 

腎에 속하며 신장의 상태를 나타낸다. 사상의학에서

는 턱의 길이, 폭, 모양을 살펴 신장의 기능상태를 살

펴보고 체질진단에 이용한다. 특히 脾大腎 의 특성

을 갖는 소양인과 腎大脾 의 특성을 갖는 소음인의 

체질 별에 있어 턱의 모양은 유용한 단지표가 되

므로 턱의 좌표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요하다.

사상체질분석툴을 이용한 안면 특징 분석 로그

램에서 좌표의 지정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발제

과 턱 좌표를 포함한 몇 개의 좌표들에 하여 살펴

보면 에 한 정의가 애매하여 사람이 수동으로 

을 지정하여 측정할 때에도 의 지정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를 들어, 발제 은 얼굴 정 선에

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지 으로 정의하는데 정의는 

쉽게 이해되지만 머리카락이 나는 부분의 경계가 명

확하지 않아 사진을 보고 을 는 것이 애매하다. 

이러한 들을 보다 안정 으로 지정하는 것에 있어 

명확한 기 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를 수행하며 측정한 데이터 에서 체질분석 

로그램이 기 자를 턱의 일부로 인식하여 측정된 

경우가 있어 이러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결과를 분석

하 다. 이러한 경우는 안면사진을 촬 할 때에 기

자와 측정 상자와의 거리를 제 로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촬 할 때에는 표 작업 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명의 소수 피험자만을 상으로 수행한 

비 연구의 성격으로, 동일 피험자의 안면을 24번씩 

측정하여 동일인물에 한 사상체질분석툴 안면 특징 

변수들의 반복도에 하여 실험한 결과 체 으로 

반복도가 좋아 신뢰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신

뢰성이 상 으로 낮았던 항목들에 한 문제 을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물은 량의 피험자를 상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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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실험을 하기 에, 안면 특징 들에 한 문제 들

을 미리 악하고 보완하기 한 요한 정보가 될 

것이며, 이를 보완하고 해결한다면 더 객 이고 신

뢰도 높은 안면 특징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한의학  진단의 지표 특성을 보다 정

확하게 악하여 객 인 한의학  진단에 있어 유

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 한다. 

Ⅴ. 結 論

1. 안면변수들의 변동계수의 평균은 남성 정면 4.13%, 

남성 측면 9.11%, 여성 정면 3.21%, 여성 측면 

11.38%로 체로 높은 반복도를 보여 주었으며, 측

면 보다 정면 안면 변수들의 반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반복도가 낮은 변수들은 부분 측면 이마좌표인 

6, 7번 , 측면 턱 좌표인 32, 33, 36번 과 연 된 

변수들로서, 이들 변수를 활용하기 해서는 의 

치에 한 명확한 기 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후속 연구에서는 애매한 특징 에 한 명확한 정

의와 다양한 상자, 환경에 한 실험을 통하여, 

안면 특징 변수들의 특성에 해 악하고 이를 활

용하면, 보다 객 인 한의학  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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