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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아는 처음 맹출한 이후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경조

직이 지속적으로 손실되면서 마모된다. 일반적으로 치아 마

모의 원인은 치아와 치아 간의 마찰에 의한 교모 (attrition), 

인류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치아 마모도의 분석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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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oth wear records valuable information ranging from diets to cultural behaviors such as using teeth 
as a tool. However, methods analyzing tooth wear in archaeological skeletal remains have been designed and 
developed with subjective standards and processes. In addition, the definition of measuring range is different 
by each method and some have not specified it exactly. For this reason, there are limits to attempt a comparison 
between studies using different types of tooth wear methods even though data on tooth wear in ancient 
populations have been accumulated for many year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establish a method that 
can objectively diagnose tooth wear. This study aims to examine systematically a variety of tooth wear methods 
which have been developed from an anthropological point of view and to consider limitations of each method. 
A total of 20 research papers which describe a new dental wear method or advanced one were included in this 
review and then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based on the properties of the measurement value, which mean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of dental wear. Qualitative wear method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wo subdivisions (① entire pattern on the occlusal surface, ② sum of quadrants on the occlusal surface). On the 
other hand, quantitative wear methods were divided into three classifications (① angle, ② height ③ area) and each 
category was reviewed. This approach enables to help understand the trend about methods for analyzing tooth 
wear, and woul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objective tooth wear method by more standardized criteria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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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이나 칫솔과 같은 외부 물질과의 기계적 마찰에 의한 

마모 (abrasion), 여러 가지 화학물질의 치아 부식 작용에 의

한 침식 (erosion)으로 구분된다 [1-3]. 이외에 치아 발달 순

서, 교합면의 교두 형태, 턱뼈에 가해지는 생체역학적 특징 

등 생물학적 요인이나, 식습관 및 도구의 사용과 같은 문화

적 요소들도 치아 마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4-6]. 따라서 

치아의 마모 정도와 그 형태를 분석하면 개체의 사망 연령

을 추정할 수 있고 [7-9], 섭취한 음식에 대한 정보와 식이 습

관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치아를 이

용한 문화적 행위의 흔적도 유추할 수 있다 [10].
인류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치아 마모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아메리카 원주민, 이누이트족, 호주 원주민 집단을 대상

으로 한 것이 가장 많고 [5,7,9,11-15], 그 밖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

시적, 통시적 연구도 있다 [1,2,8,10,16-19]. 그리고 이와 함

께 치아 마모를 분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19세기 후반부

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치아 마모도

를 분석하는 방법들은 대개 제한된 표본을 가지고 실험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여 측정된 치아 마모도를 비교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즉 치아 마모 양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

는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찰자 간

의 연구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하고, 그 결과 또한 신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고가의 장

비를 도입하여 치아 마모도를 더욱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3,6,20], 이는 현대인 치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의학 연구들이고,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굴

된 사람 뼈로 치아 마모도를 분석하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

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치아 마모를 객관적으

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개체의 연령 및 식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집단 차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어 온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인류학적 관점

에서 치아 마모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정성적 측정방법 

(qualitative method)과 정량적 측정방법 (quantitative meth-
od), 크게 두 개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부류에 속하는 방

법들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본 뒤 각각의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반도 

내 고고학 유적지에서 출토된 사람 뼈의 치아 마모도 분석

이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객관

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고안된 치아 마모도 분

석 방법들을 조사하였다. 즉 집단 차원에서 옛 사람 뼈, 수
렵채집민을 대상으로 치아 마모 형태를 분석하고 체계적으

로 정리한 것들을 중점으로, 어떤 기준을 통해 치아 마모 분

석 방법들이 개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중 독창적인 치

아 마모도 방법을 제시한 논문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고, 처
음 만들어진 방법을 수정 및 보완한 경우도 그 대상에 포함

시켜 발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치아 마모도 방법을 측정값이 가지는 성질에 따라 

등급이나 서열로 판별하는 정성적 측정방법, 깊이나 면적과 

같은 물리적 속성으로 측정하는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나누

었다. 그리고 나서 정성적 측정방법을 교합면 부위의 전체적

인 형태를 보고 치아 마모도를 분석하는 방법 (entire pattern 
on the occlusal surface)과 교두를 중심으로 교합면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값을 합산하는 방법 (sum of 
quadrants on the occlusal surface)으로 분류하여 각각 6개

와 3개의 논문을 정리하였다. 정량적 측정방법에서는 측정 

부위에 따라 세 가지 기준 (각도, 높이, 면적)으로 나누었고, 
치아머리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2개의 논문을, 교두

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5개의 논문을, 교합면 상아질

의 노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총 4개의 논문을 정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논문은 Tables 1, 2와 같다.

결     과

1. 정성적 측정방법

정성적 측정방법은 마모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등급 또는 

점수를 매기는 서열화 방식을 말한다 [21]. 즉, 없음 (no), 약간 

(mild), 보통 (moderate), 심함 (severe) 등을 관찰자가 주관적

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마모 정도를 평가

하는 방법이며 [6], 이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하나

는 교합면에 노출된 상아질을 관찰하여 그 양상을 등급으로 

매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큰어금니의 교합면을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눈 뒤, 각 영역에서 관찰되는 마모 정도를 점수로 

기록하여 네 개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Table 1).

1) 교합면 전체 양상 분석법

Murphy [11]는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치아의 마

모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으로 치아 마모 양

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그림 (pictorial system)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치아를 형태에 따라 앞니와 송곳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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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큰어금니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a부터 h
등급까지 총 8개의 등급으로 마모 정도를 기록하였다. 여기

에 같은 수준의 마모라고 해도 상아질 노출 부분이 약간 다

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각 등급마다 알파벳 옆에 

숫자를 덧붙여 (예를 들어 b2, d3 등) 이 또한 그림으로 나타

내었다. Molnar [4]와 Smith [10]는 서로 다른 시기에 Mur-
phy의 방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단순하지만 보다 발전된 형

태의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Molnar는 치아 

마모도를 8등급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치아가 마모된 방향 

(볼쪽, 혀쪽, 안쪽, 먼쪽)과 마모된 형태 (notched or rounded)
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치아 마모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Smith는 8단계로 나눈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1부터 8까지의 숫자를 수직

으로 나열하고 각 단계에 해당되는 마모도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분석 방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한편, 치아 마모의 형태로 개체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Miles [7], Brothwell [8], Lovejoy [9]의 방법 세 

가지가 있다. Miles의 방법은 세 개의 큰어금니가 맹출되

는 시기에 기능적 나이 (functional age)를 계산하여 연령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집

단 내에 정확한 연령이 알려진 6세에서 19세의 청소년 개체

들을 대상으로 둘째큰어금니의 맹출 시기에 나타나는 첫째

큰어금니의 마모 양상과 셋째큰어금니의 맹출 시기에 나타

나는 둘째큰어금니와 첫째큰어금니의 마모 양상을 각각 기

록한다. 그리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연령을 추정할 개체들

과 그 마모도를 비교하여 짝을 맞춘 뒤, 여기에 각 큰어금니

가 맹출되는 연령을 더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체의 둘째

큰어금니의 마모 양상이 12살 개체의 첫째큰어금니의 마모

도와 유사하다면, 둘째큰어금니가 맹출되는 시기인 12살을 

더하여 A 개체의 둘째큰어금니 연령은 24살로 추정된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한 개체의 큰어금니 세 개의 연령을 추정

한 뒤 평균을 내면 그 값을 개체의 최종 연령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집단마다 상이한 치아 마모 수준을 반영

하여 연령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22], 기준이 되는 청소년 개체의 실제 

연령을 알아야 하므로 고고학 유적지에서 출토된 집단의 연

령 추정 방법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Lovejoy는 아메리카 원주민을 대상으로 Miles의 방법을 

이용하여 연령을 추정한 후, 안쪽앞니부터 셋째큰어금니까

지 일렬로 배치시켜 연령별 마모 양상을 A부터 I단계까지 

총 9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중 B단계는 셋째큰어금니의 맹

출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마모 형태를 고려하여 연

령 범주는 16~20세로 동일하되, B1단계와 B2단계로 구분하

였다. Brothwell은 4개의 항목 (17~25세, 25~35세, 35~45
세, 45세 이상)으로 연령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에 해당되

는 첫째큰어금니, 둘째큰어금니, 셋째큰어금니의 교합면에 

나타나는 마모 정도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큰어금니 

교합면의 마모도 변화를 1부터 7까지 총 12개의 등급 (1, 2, 
2+, 3, 3+, 4, 4+, 5, 5+, 5++, 6, 7)으로 나누어 도식화하였다. 
시대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치아 마모도를 보이는 집단

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방법은 보편적으로 쓰이

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반으로 추정한 연령을 

함께 비교해볼 것을 권고하였다.

2) 교합면 네 개 영역의 합 분석법

이 방법은 Scott [12]의 어금니 마모도 평가 방법 (Scott’s 
molar wear scoring system)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처

음 시도한 사람은 Smith [23]다. 그는 큰어금니의 교두 4개

가 마모된 정도를 1에서 5의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값을 어금니 한 개의 최종 마모도로 판정하였

Table 1. Previous studies on qualitative method on tooth wear.

Subcategory Reference Scale Sample Subsistence 
  strategy* Tool Application

(1)  Entire pattern on  
the occlusal surface

Murphy [11] 8 Australian Aborigines HG Naked eye All teeth
Molnar [4] 8 North American Indians HG, A Naked eye All teeth

Smith [10] 8 American Indians, Europeans, 
Australians, Eskimo HG, A Naked eye All teeth

Miles [7] 8 Anglo-Saxon A Naked eye Molars
Brothwell [8] 12 Neolithic to Medieval British A Naked eye Molars
Lovejoy [9] 10 American Indians H Naked eye All teeth

(2)  Sum of quadrants on  
the occlusal surface

Smith [23] 5 Natufian, Israel A Naked eye Molars
Scott [12] 11 American Indians HG, H Naked eye Molars

Dreier [14] 26 Arikara, South Dakota A Naked eye, 
Metric ruler Molars

*HG: hunter-gatherer; A: agriculturalist; H: horticultur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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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Scott [12]은 계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

신 교합면을 네 개의 영역 (quadrant)으로 나누었고, 각 영역

에 부여되는 점수 체계를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확장시켰

다. Dreier[14]는 5가지 기준 (① 
사기질 마모면, ② 

노출된 상

아질의 면적, ③ 
치아의 높이, ④ 

교합면 치아머리 테두리의 

두께, ⑤ 
치아속질공간의 노출된 정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25단계의 치아 마모 분석 방법을 만들었다. Scott와 마찬

가지로 각 영역 안에서의 치아 마모도에 따라 0에서 25 사
이의 점수를 부여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면 그것이 어금니 

한 개의 최종 마모도가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은 교합면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 방법과 비교했을 때 마모도를 좀더 세밀하

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4]. 즉 전자의 방법을 이

용하면 큰어금니의 마모 정도를 최대 8등급까지 나타낼 수 

있지만, Scott의 방법은 최대 40등급 (10 × 4), Dreier는 최대 

100등급 (25 × 4)으로 마모도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교합

면을 세부 영역으로 나눠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교합면 

전체로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개체 간의 차이

를 잘 드러낼 수 있다. 실제로 Scott은 자신의 방법과 Mol-
nar의 방법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Scott의 방법에서 동일

한 마모도를 가진 개체의 수가 훨씬 적었다.

2. 정량적 마모도 측정방법

정량적 마모도 측정방법은 현미경, 사진, 컴퓨터, 3D 스캐

너, CT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여 깊이나 부피 

또는 마모면의 면적과 같은 물리적 측정을 통해 치아의 마

모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6,25]. 측정 부위

에 따라 치아머리의 각도를 재는 방법, 치아머리나 교두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치아의 교합면 전체에서 상아질이 노

출된 면적을 구하는 방법, 총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Table 2).

1) 각도 측정법

치아머리의 각도를 재서 치아 마모의 양상을 알아보는 것

은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 양상, 식이 습관, 연령에 따라 큰

어금니의 마모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설 (helicoidal 
plane of dental occlusion)에서 출발했다. 그 예로 Butler 

[26]는 교두의 가장 높은 지점에 각도기를 수평으로 놓고, 
큰어금니 교합면의 경사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같은 치아를 

5번 반복하여 측정한 뒤 그 평균치를 최종 각도로 기록하였

다. 이를 통해 그는 연령마다 (18세 이하, 18세 이후부터 30
세, 30세 이후) 치아가 마모되는 방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

혔다. Smith [10]도 Butler와 측정방법이 유사하다. 다만 플

라스틱 각도기보다 정확성이 더 높은 금속 각도기를 사용하

였고, 생계 방식에 따라 치아 마모 경사도 (obliqueness)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2) 높이 측정법

교두나 치아머리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시멘트사기

질경계 (Cementoenamel junction, 이하 CEJ)에서부터 교

두끝 (cusp tip)까지의 높이를 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Metha와 Evans [27]는 치아 계측기로 모든 치아의 CEJ에
서부터 각 교두끝까지를 측정하였고, 큰어금니의 경우 안

Table 2. Previous studies on quantitative method on tooth wear.

Subcategory Reference Measuring range Sample
Subsistence 
  Strategy† Tool Application

(1) Angle Butler [26] Slope of occlusal 
surface

American Indians  Unknown Plastic protractor First molars
Smith [10] American Indians HG, A Metal protractor All teeth

(2) Height

Metha & Evans [27]
CEJ*~cusp tip

Arkansas Indians HG Dental caliper All teeth
Mays et al. [30] Romano-British A Digital caliper Molars
Mays & Pett [31] Medieval England A Image J Deciduous molars

Tomenchuk & Mayhall [28]
Central pit~ 
cusp tip

Igloolik, Hall Beach HG Sliding capler, 
Depth gauge Maxillary molars

Mayhall & Kageyama [33] Australian aborigines HG Moiré  
contourography

Maxillary first 
molars

(3) Area

Walker[34]

Exposed dentine

Santa Rosa Island, 
Santa Barbara HG Polar planimeter Maxillary first 

molars
Richards & Brown [35] Australian aborigines HG Digitizer Molars

Kambe et al. [36] Modern Japanese M Image Analyzer 
computer All teeth

Clement [1] Medieval England A Image analysis 
program All teeth

*CEJ: cementoenamel junction
†HG: hunter-gatherer; A: agriculturalist; M: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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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과 먼쪽의 평균값으로 볼쪽, 혀쪽의 높이를 비교하였다. 
Tomenchuk와 Mayhall [28]은 교두의 높이 (H), 안쪽먼쪽 

최대 길이 (L), 볼쪽, 혀쪽 최대 넓이 (W)를 각각 재고, 이를 
                  H
주어진 공식 (----------)에 대입하여 마모도를 알아보는 정량

L×W
적 측정방법을 시도하였다. 이때 교두의 높이는 교합면 중

심작은오목 (central pit)에서부터 교두끝을 의미하며 깊이 

게이지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치아 마모도와 실제 연령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지만 고대사회의 사람 뼈, 
특히 연령이 높은 개체는 중심작은오목까지 마모되는 경

우가 흔해 위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29]. 그래

서 Mays 등 [30]은 Metha와 Evans의 치아머리 높이를 측

정하는 방식을 따르되, 위턱과 아래턱의 교합 양상, 식이 

습관, 연령에 따라 큰어금니의 마모 형태가 다르게 나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턱은 CEJ에서부터 안쪽입천장쪽

교두와 먼쪽입천장쪽교두의 높이를, 아래턱은 CEJ에서부

터 안쪽볼쪽교두와 먼쪽볼쪽교두의 높이를 쟀다. Mays와 

Pett [31]의 방법은 Mays 등 [30]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측

정 도구를 사진기와 컴퓨터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대

신하여 높이를 측정했다.
한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에 모아레 등고선 촬영

법 (moiré contourography)을 이용한 치아 마모도 분석 연구

가 잠깐 등장하기도 했다. 모아레 등고선 촬영법은 영상 촬

영 기법 중 하나로, 사진기와 격자 스크린 (master screen) 사
이에 치아를 두고 촬영한 다음에 가장 높은 위치에서 시작

해 가장 낮은 지점까지 등고선의 개수를 세어 그 높이를 측

정하는 방법이다 [32,33]. 등고선의 간격이 2 mm로 매우 치

밀하기 때문에 교두 높이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보
편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지는 못했다.

3) 면적 측정법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70년대에 Walker [34]는 

치아 씹는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을 인화하고 이를 종이 

(Vidalon drafting paper) 위에 70배의 크기로 확대 및 투사

한 뒤, polar planimeter로 상아질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치

아 마모도를 알아보았다. Richards와 Brown [35]은 polar 
planimeter 대신 digitizer (Hewlett Packard 9874A, Fort 
Collins, Colorado, USA)를 사용하여 노출된 상아질 테두리

의 윤곽을 잡아 그 면적을 계산하였다. 이후 Kambe 등 [36]
과 Clement [1]는 컴퓨터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인 

LUZEX 5000 (Nireco Cooperation Co. Ltd., Tokyo, Japan)
과 Sigma Scan Pro 5 (Systat Software, Inc., Chicago, USA)
를 각각 활용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 실험자 간 오차를 최소화하고, 집단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치아 마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5,37-39].
Clement [1]가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할 치아 면적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

해 카메라 렌즈의 광축을 교합면이나 절단면과 수직이 되

도록 하고,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시켜 평행을 유지시킨 

뒤 치아 교합면과 절단면이 보이도록 촬영한다. 그리고 나

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이를 이미지 분석 프

로그램 (Sigma Scan Pro 5, Systat Software, Inc., Chicago, 
USA)과 그래픽 태블릿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 방법은 

태블릿 펜으로 치아 교합면 전체의 윤곽을 잡으면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으로 해당 면적의 픽셀 개수를 계산하는 것

이다. 상아질 노출 면적 또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측

정한다. 단, 교합면에 보이는 상아질 노출 부분이 산발적으

로 나타난 경우 흩어져있는 상아질 노출 부분을 개별적으

로 계산한 후에 그 값을 합산한다. 이렇게 측정한 값을 공

 
 상아질 노출 면적

식 (-------------------------×100)에 대입하면 그 값 (%)이 치아가
     

 전체 교합면 면적

갖는 최종 마모도가 된다.

고     찰

이 연구에서는 마모된 정도에 등급을 매기는 정성적 측정 

방법과 실제 마모된 양을 측정하는 정량적 측정방법, 두 가

지를 중심으로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에서 검토한 방법들은 옛 사람 뼈나 수렵채집민의 치아 모

형을 가지고 시도되었고, 이는 대부분 190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이루어졌다.
정성적 측정방법들은 모두 고가의 장비 없이 육안 분석을 

통해 실시되며, 등급에 따른 마모 양상이 그림 체계로 표현되

어 있어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그러나 정성적 측정방법들에 대해선 몇 가

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첫째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치아

의 마모를 등급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체 간 세

세한 마모도 차이를 잡아내지 못한다 [40]. 둘째 등급이나 점

수 체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 연구자가 한정된 표본

으로 자체 개발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산출된 

결과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25]. 셋째 Brothwell 

[8]이 제시한 표준적인 치아 마모도보다 마모 속도가 빠르거

나 느린 집단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개체의 연령을 실제 연령 

보다 어리게 추정하거나 반대로 훨씬 더 많게 추정할 수도 있

다 [1]. 가령 수렵채집민 집단의 마모는 농경사회 집단보다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상아질 교합면이 전반적으로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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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령이 20대에서 30대인 경우가 흔하지

만, 농경사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마모도가 대개 노년

기에서 관찰된다 [21]. 마지막으로 교합면의 네 영역을 합산

하는 방법은 큰어금니만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치아의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연구 방법이 복잡해지고, 결과

를 해석하기도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1].
한편 정량적 측정방법은 치아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실제 

마모된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집단 혹은 개체 간 미묘한 차이를 관측할 수도 있

어 [34,36] 정성적 측정방법이 지닌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측정할 높이에 대

한 정의, 즉 어느 지점에서부터 어느 지점까지 측정할지에 대

한 기준이 방법마다 조금씩 달라 정성적 측정방법과 마찬가

지로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Metha
와 Evans [27], Mays 등 [30]은 CEJ에서부터 각 교두끝을 측

정했지만, Tomenchuk와 Mayhall [28]은 교합면 중심구멍에

서부터 교두끝까지를 측정했다. Mayhall과 Kageyama [33]
의 경우 네 개의 교두 중 어떤 위치의 교두끝을 계측 정점으

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높이를 측

정하는 방법은 측정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라

고 보기 어렵다. 또 얼마만큼 마모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즉 

일생에 걸쳐 줄어든 교두 높이를 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는 문제도 있다. 한편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Walker [34]부터 

Clement [1]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과 절차가 통일성 있게 나

타나지만, 노출된 상아질만 계산하기 때문에 사기질의 마모 

정도는 알 수 없고, 따라서 상아질이 노출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연령의 개체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아 마모는 치아활의 형태, 치아의 위치, 섭취한 음식에 

의한 갈림 현상 (abrasiveness), 그리고 이갈이나 도구의 사

용과 같은 고의적 행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양상을 형성한다 [1].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 유적지

에서 발굴된 사람 뼈 집단을 이용하여 치아 마모도를 분석

하는 연구는 특정 집단의 식이 습관 및 문화적 행위를 추론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들은 여전히 주관적이고, 따라서 관찰자 간 

결과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가장 먼저 측정 기준과 구간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아 마모의 물리적 양을 엄밀하게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Lee 등 [3]은 3D 스캐너와 이를 분석하는 이미지 소

프트웨어를 이용해 치아를 가상 이미지상에서 재구성한 후 

위턱과 아래턱 첫째큰어금니에 총 16개의 표지점을 지정하

여 높이, 각도, 양 (volume)을 계측할 수 있는 정량적 치아 

마모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매우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여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있다 [25]. 따라서 치

아 마모 정도의 진단 기준에 대한 유효성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장비가 보급화 된다면, 향후 지속적인 연구 자료의 축

적을 통해 객관적인 수준에서 집단 차원의 비교연구가 가능

해질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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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채린, 우은진, 박순영

간추림 : 치아 마모는 과거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섭취했고, 어떤 문화적 관습을 행하며 살았는지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치아 마모를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들은 마모를 측정하는 범위에 대한 

정의가 매우 상이하며, 이를 측정하는 절차 또한 실험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분류된 것들이 많아 치아 마모도를 나

타내는 객관적 지표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 고고학 유적지에서 출토된 사람 뼈를 가지고 치아 마모도

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마모도가 측정되어서 연구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아 마모도 분석 방법들을 정량적 측정방법과 정성적 측정방법의 두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방법들

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마모도 분석 방법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치아 마모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객관적 기준을 마련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찾아보기 낱말 :   치아, 치아 마모, 사람뼈, 치아 인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