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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계  

차 에 한 별 별  도  하  함 다. 

  료수집 간  2006  2월  2006  3월 지  주 학 병원에  진

료   들  상  상  안  나  3차원 산 단

 하여 20  후 별   남   92  료  

하 다. 

  통계 는 눈 돌 각도  양쪽과 남  평균  차  하 해 

paired t-test  t-test  하 고 별 별   해 는 별

과 지스틱 귀  하 다. 눈 돌 각도는 여 평균 102.6˚, 남

평균 90.0˚  여 가 남 보다 크다. 

  별 별에 한 별 식과 지스틱 귀 식  각각 다 과 같다.

   1) 별 식

     ×

   2) 지스틱 귀 식

    ×

  별 별  도는 별 식에  남  89.7%, 여  83.8%, 체 87.0%  

지스틱 귀 식에  남  92.7%, 여  83.8%, 체 89.1%  각각 하

고, 지스틱 귀 에  도가  았다. 신원  지 않는 골  

별 별에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  차  

한 별 별 식  학  지  한  료  시 리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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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tion of sex by using of the 

Supraorbital Ridge's Ang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accuracy of sex 

determination using difference of supraorbital ridge's angle(SORA). We 

carried out study on ninety-two adults who had been clinical examination 

at Jeju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ith normal craniofacial 3D-CT 

images from February 2006 to March 2006. Statistical analysis was done 

by paired-test and t-test to confirm of mean and discriminant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onfirm of accuracy of sex 

discriminant. The mean of female's SORA was greater than that of male's 

SORA. The mean of female's and male's SORA were 102.6 and 90.0 degree, 

respectively. The formulae of discriminant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as follows.

 1) Discriminant analysis ;       ×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 

Accuracy of sex determination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higher than that on discriminant analysis. Accuracy of sex determination 

was total 87.0% on discriminant analysis which was female 83.8% and male 

89.7%, respectively. Accuracy of sex determination was total 89.1% o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hich was female 83.8% and male 92.7%, 

respectively. On skeletal remains of identifying unknown bodies, we 

could use the formulae of discriminant analysis using difference of SORA 

as a basal index of forensic anthropology.

Keyword : sex determination, supraorbital ridge, forensic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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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연  경

  학에 는 신원  알 수 없는 시체  골  견 었   골  뼈

 계 하여 별, , 나 , 신  등  하  러한 신원  과  

에  별 별  행 어야 할 한 과  에 하나 다(Balci, et al., 

2005). 

  골  한 별 별 연 는 미 많  사 들에 해  시행 어 고 

 여러 가지 뼈  하는   연  료에 하  마  뼈  가지고 

별 별  할 에는 질병  없   가 할 경우, 신  뼈가  남아 

 별 별   100% 고 보고하고 지만 러한 상  거  없  

것  상하고 골  뼈만 남아  별  95%, 리뼈만  92%,  

다리  뼈도 단독   별  80% 도 다. 또한 리뼈  골  뼈

가 함께  는 그  98%  아진다고 하  별 별  결  뼈

고 보고하고 다(Krogman & Iscan, 1986; Theime & Schull, 1957; Angle, 

1976). 

  러한 연 에  같  마  뼈  상  별  별하는   골  

뼈  한   하다고 알  나 골  뼈는 주  경에 

해  식 어지  쉽고 시간  많  수  한 상태  보 지 못해

 별 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단  다(Krogman & Iscan, 

1966).  리뼈는 경에 향  게 는  리  변 에 항

 뛰어나 시간  경과한 후에도 보  우수하다고 보  에 체질

학 나 학에 는 하게 여 는 태   여겨  다(고  

등, 2000; Martin, 1928; Krogman & Iscan, 1986).   

  처럼 리뼈는 리  항 나 보  우수하다는  태학  특

징  차  통한 별 별에 어  특 , 리뼈 에  앞 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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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뼈 : Frontal bone)는 눈  에 는 양  (Prominence) , 눈

(눈 )  다는 한 해 학  특징  가지고 고   개개

에  매우 독특한 양  나타내 에 볼 수  돌   어

도 지 어 만약 생  사  사진  다   비 하여 별 별에 

는 뼈  알  다(Bass, 1995).

  리뼈  는 미 약  지  사  거리, , 각도 등  

계 하고  계  값  지수  산 하여 미 알 진 료  비 하는 계

 사 과 리뼈에  , 돌 , , 등  특  나타나

는 빈도나 상 등  사하는 비계  사  다. 

  계  사  직   간  계  통해 료가 비계  사

에 비하여 보다 객  다는  다. 하지만 계  료가 미 

 보 고 검  집단에 는  가능하나 다  집단,  비 료가 

없는 집단  경우는 체가 어 다는  에  하  쉬우  

는 계  사  비계  사 보다 신뢰  어질 경우도 

다는 단  가지고 다(Birky, 1966). 

  또한 비계  사  민 나 별에  태학  특징  하는 

 비  경 고 시간  에 도  계   

할 수 없는 여러 항  사하는 것  계   어느 도 

신할 수는 다는  지만   역시 연  주    할 

수 없  객  어진다는 단   에 계  사 과 비계

 사   하여 연 한다  민 나 별  별하는  

욱 객  신뢰  는 료  공할 수  것  본다(고 , 2001).

2. 연  

  든 민   에  나타나는 앞 리뼈  눈 (눈 )돌  별

별  태학  특징  가지고    계   하여 

별  별하는  하 다. 

   연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계  

차 에 한 별 별  도  하고  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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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별 별  통계 는 별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과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하여 

별  비 하 고, 또한 3차원 산 단 (3Dimension-computed 

Tomography ; 3D-CT)  하여 계  과 편 에 하고  하

다. 

Ⅱ.  재료  

1. 재료

   연  계  한 료수집 간  2006  2월 15  2006  3월 29

지  주 학 병원에  진료  고 상 학과  C.T(Computed 

Tomography) 실에 한 들  상  안  나  3차원 

산 단  통해 리뼈  상  하여 계 하 다. 

  평균연  남  경우 47.7(20~84) , 여  경우 51.3(28~76)  20  

후 별   남 다.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계  해 는  92 (남 : 55 , 여 : 37 )  재료  사 하

다. 

  리뼈  3차원 산 단 (3Dimension-computed Tomography ; 3D-CT)에

 리뼈  상태가 수 , , , 안 골 , 마 뼈  골 나 

병변  수술한  등 계 에 향   수 는  는 하

다.

2. 

 1) 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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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16 Channel MDCT Scanner(Sensation 16, Siemens, Germany)  하여 

  가지고 연 하 다.  는 리뼈가 가   보 는 

건(Recon Slice 0.75mm, Increment 0.5mm, Kernel H70h Very Sharp, Bone 

Window 150 Level 400)  재  하 다. 

 2) 리뼈  계

 연 에 사 한 계 과 계 항  다 과 같다.

 (1)계  (Measurement Point)

① 사 (Glabella, G) : 눈   마   상에  가  앞

 어 나 .

②눈 (Orbitale, Or) : 눈  아  리에  가  낮  .

③코끝 (Nasospinale, Ns) : 코뼈  가  .

 (2)계 항  

①눈 돌 각도  계  해 리뼈는 Frankfort Horizontal Plane  평

행  도  하 고 리뼈  쪽과 쪽 귓  겹 게 하 다. 

②귓 과 안 하 에 직  연결하고 지평 과 평  게 하여 

쪽  눈 돌 각도  계 하 다(Fig. 1).

③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

: 사 (Glabella, G)과 코끝 (Nasospinale, Ns)  연결한 과 사

(Glabella, G)과 눈 (Orbitale, Or)  연결한  만나  루는 각도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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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Supraorbital ridge's angle

 3)통계처리

남  각각  계  통계  프 그  (SPSS for Window, version 12.0)  

하여 통계처리 하  계  계 차   해  3  계  후 

평균값  취하 고 계 가 한 경우 누 료(Missing Value)  처리 하

다.

   (1) 본 T-test(Paired T test)

  집단  양쪽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  차

 알  해  본 T-검 (Paired t-test)  시행하 고 T-검  

수  0.05  하 다.

   (2)독립 본 T-test(Independent-Sample T test)

 집단  계 에 하여 별에  평균  차  알  해  독립 본 

T-검 (Independent-Sample T test)  시행하 고 T-검  수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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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3) 별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별  각 집단 간  통계  한 차  고 독립변수  규 하

여 택  변수들  별함수  만들고 개체들  집단  하는  만

드는 과 별함수에 해  개체들  얼마나  는지 그 별

도  악하여 별함수에 하고 어  집단에 하는지 단하는   

다( 지  1993).  연  별함수에는  지 않  별함수

(Unstandardized canonical function coefficient)  하 다. 

   (4)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지스틱 귀  단지  개  값만  가지는 ( )변수  독립변수

들 간에 과 계  지스틱함수  하여 하는 통계 다. 지스틱 

귀  독립변수가 하나  다 규  가  시키지 못하는 료, 

 들어 주  나타내는 ( )변수 , 별 나 질병  ․  등  

척도  연  독립변수( 료)  하는 경우 지스틱 귀  

한다( 근 과 안재억, 1996). 

Ⅲ.  결 과

1. 계 항  비

   연 는 리뼈  3Dimension-computed Tomography(3D-CT)에  쪽  

상  하 는  그 는 쪽과 쪽  계 하여 비  사한 

연 에  양쪽  차 가 없다(Farkas 1994,   2000)는 보고가 었  

뿐 아니 ,  연 에 도 남 , 여  나누어 양쪽 계  값에 하여 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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Ｖariable

     ( ˚)
N

Male
p-value

Rt Lt

SORA 55 94.7± 8.1 95.1± 8.6 ns

Ｖariable

     ( ˚)
N

Female
p-value

Rt Lt

SORA 55 102.0± 4.8 102.6± 6.5 ns

 비 하  해 본 T-test(Paired T-test)  시행한 결과 남  쪽

 95.1± 8.6( ˚), 쪽  94.7± 8.1( ˚)  여  쪽  102.6± 6.5( ˚), 

쪽  102.0± 4.8( ˚)  남 , 여  각각 양쪽  평균차 가 없다는 것  나

타났다(Table 1,2).

  그 결과 남  각각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  

쪽 항  하여 독립 본 T-test(Independent-Sample T test)  시행하

다(Table 3).

Table 1. The comparison between right and left side SORA of Male.

SORA : Supraorbital ridge's angle. Rt : Right side, Lt : Left side. N: 

cases

All data are expressed by angle(mean ; degree ± S.D.)

Mean and standard deviation(SD) between both sexes at the level of p < 

.05(paired t-test) 

ns ; non-significant

Table 2. The comparison between right and left side SORA of Female.

SORA : Supraorbital ridge's angle. Rt : Right side, Lt : Left side. 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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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are expressed by angle(mean ; degree ± S.D.)

Mean and standard deviation(SD) between both sexes at the level of p < 

.05(paired t-test) 

ns ; non-significant

  Table 3에 는 독립 본 T-test(Independent-Sample T test)  시행하 고 항

 남  여  나누어 비 한 결과, 눈 돌 각도는 통계  여 평

균 102.6˚, 남 평균 90.0˚  Lt_SORA  여 가 남 보다 하게 크다는 것

 알 수 었다(p < .05).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D.) for Lt_SORA measurement in 

males and females

Sexes Items of measurement N Mean( ˚) S.D( ˚)

Male Lt_SORA 55 90.0 ± 5.8

Female Lt_SORA 37 102.6 ± 6.5

SORA : Supraorbital ridge's angle. Rt : Right side, Lt : Left side. N : 

cases

All data are expressed by angle(mean ; degree ± S.D.)

Mean and standard deviation(S.D.) between male and female at the level of 

p < .05(t-test)

  Table 4에 는 집단 간  산  차 에 한 검 (F-검 )  

Levene  등 산 F-검  결과 p-value가 0.05 보다   집단  산  

 다 다고 하  남  간 차 가 하다는 것  알 수 다(p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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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test 

  t-test  

F p-value t-value dof SE'diff( ˚) 95%_CIdiff

Lt_SORA .223 .000 -9.694 90 1.295 -15.131~-9.984

SORA : Supraorbital ridge's angle.

Result of t-test : t-value, degree of freedom(dof), p-value, standard 

error of difference between the mean(SE'diff), 95%_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s(95%_CIdiff)

2. 별 별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of Sex) 

  Table 5에 는 별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시행하여 나  

별함수식   식에 계 (Lt_SORA)  시켜 다 과 같  별 수

 하 다.

     × 

Table 5.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function

1

Lt_SORA .164

(Constant) -15.607

  Table 6  별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에  남 집단  심 

값(Centroid)  나타낸  남 는 -.829, 여 는 1.232  하 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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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식에  해진 심 값과 별 수  비 하여 남 집단  한다.

Table 6. Functions at Group centroids

 function

Sexes 1

Male -.829

Female 1.232

Un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evaluated at group means

   Table 7에 는 별 에 심 값과 별 수  비 한 결과  별 

집단  알 수  남  89.7%, 여  83.8%, 체 87.0%  하 다. 

Table 7. Classification results Tablea by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Prediction Group  

Male(55) Female(37) Accuracy Classified(%) 

Frequency Male 49 6 89.1

Female 6 31 83.8

(%) Male 89.1 10.9

Female 16.2 83.8

   Total 87.0

a. 87.0% of cross-validated grouped cases correctly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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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Sex)

  Table 8에 는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하여 

식  하  한 결과  보여주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가 남 집단  차 가 하다고 나타났다(p = 0.000). 

또한 지스틱 귀 식  다 과 같  하 다.

    ×

Table 8. Variable in the Equation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fidenct 

interval

B S.E. wald dof
p-valu

e
Exp(B) Lower Upper

step

1a
Lt_SORA .440 .091 23.500 1 .000 .644 .539 .770

Constant -42.780 8.794 23.663 1 .000 3.795E+18

a. Variable(s) entered on step 1 : Lt_SORA

  Table 9에 는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시행한 

결과  별 집단  남  92.7%, 여  83.8%, 체 89.1%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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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lassification results Table
a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rediction Accuracy  Average 

Classified (%) Classified Misclassified

Male 51 4 92.7

Female 31 6 83.8

Total 89.1

a. The cut value is  .500

Ⅳ.  고 찰

  사  뼈 에  별 별  비계  과 계   통하여 연

어 고 다(Martin, 1928; Berry & Berry, 1967). 

  별 별에 는  뼈는 골  뼈  리뼈    는 사

 뼈  에  가  뚜 한 별  차  보여주  에 별 별에 어 

우  다( 진 등, 1998; 병 과 , 1999; 우상 , 1983).

  리뼈  골  뼈  태학  특징  남  차 가 보 는 곳  골  뼈  

경우 골하지, 골체 , 골연, 골능 등  상  특징 고 골  계

에 한 별 별  골  각도  폭 등 여러 항 들   남

보다 여  크고 다( 열, 1999). 리뼈  경우는 에  미   미

간  돌 , 후  양돌  크 , 하악골에 는 하악체 하연  곽, 하

악체  하악지  각도 등 , 리뼈  계 과 계 항  계  별

별에 한다(허경  등, 2000).

  처럼 리뼈나 골  뼈 등 마  뼈  한 별 별에 어  뼈 가 

한 상태 는 하 계  나 비계    할 수 다. 

하지만 실  골  견 는 경우 뼈 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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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  한 골  개 식별  당시 주 경 나 시간  한 

도, 골  상여  등  향  한 계 과  야   수 

다.

   시간동안 에 매몰 었  뼈  한 별 별  골  뼈에  

계  경  향  한 리  항 나 시간  보   계

  어진다는 단  어 보다  는 뼈  택해야 하는 

에  골  뼈  계  어 울 경우에는 다  리뼈 계  고 어

야 한다(Bass, 1995). 

  리뼈  태학  특징  하여 별 별  언 한 연 는 계 에 

과 여러 계 항 들  별   할 수 는 식  만들 수 다는  

에 다양한 연 가 었  러한 연  에는 는 과  얻었다

(Angel, 1982; Meindl, 1985). 

   경우 리뼈  한 별 별 연 는 비계  또는 계  에 

해 남 별  우고  시행한 연 (Birkby, 1966; Krogman & Iscan, 

1986; St.Hoyme & Iscan, 1989; Novotyny et al., 1993; Iscan & Ding 1995; 

Loth & Henneberg, 1996)가 었고, D. Franklin 등(2005)  South African  

리뼈  하여 79.5%, Maryna Steyn 등(1998)  South African whites  

리뼈에  85.7%, Iscan & Ding(1995)  5개  계 변수  하여 75%  

도  남 별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다. 특  아 뼈  계  에  

Hanihara(1959)는 4가지 계 변수  85%, Giles(1964)는 8개  계 변수  

하여 84%  도  남 별  가능하다고 보고하 다. 또한 내에 도 리

뼈, 골 뼈  각 에 한 계  또는 비계  특징  사하여 체질

학  특  하고   별 별에 한 연 (고  등, 1995; 

고  등, 1997; 진 등, 1998; 한승  등, 1998;  등, 2000; 고  

등, 2000; 허경  등, 2000; 곽  등, 2001; 균 등, 2001; 림 등, 

2001)  고  등(2000)  5가지 계 변수  탕  별함수(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하여 한  상  79.6%  도  남

별  가능하다고 보고   다.  같  내․  연 들  여러 계 항

 별 별  시행하여 보다 한 별식   하는  많  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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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 에 는 하나  계 항  , 눈 돌 각도만  하여 별 별

 시행하 고, 통계  는 별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과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하 다.

 별 에 한 별함수식(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formula)  

별 수(D)는 다 과 같  었다.

 ×

    D       :  Discriminant Score

    X1      :  Lt_Supraorbital ridge's angle

    -15.607 :  Constant

   별식  각각  계 항  값들  하여 별 수(D)  한다(Table 

5). 각 별 수  평균  각 집단  심 값(Centroid)   별  

 다(Table 6). 

   들어 별 에   집단  본수가 같  경우,  집단 심  평

균 므   집단  심 값(Centroid)  각각 C1, C2  할   

   


  다. , 계 항  값들  하여 별 수(D)가 0 보다 

큰 값  갖는 경우 남 (Male), 0 보다  값  갖는 경우는 여 (Female)  

 하게 다. 

  또한  집단  본수가 다  경우  남  각각 본수가 n1, n2  할  

 
   
   

  같  식  립 할 수 다. 

   연 에 는 집단  본수가 다  경우  별 수(D)가 -.829 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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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남 (Male)  하게  별 수(D)가 1.232 에 가 게  여

(Female)  하게 다(Table 5,6).

  Table 7   지 않  별함수(Unstandardized canonical 

function coefficient)  사 하여 나  결과  실 집단과 집단, 각 계

 값들  남  여 에 할 에 한 도  보여 다. 

  남  경우는  55 에  49  남  6  여  하여 89.7%, 여

 경우는  37 에  31  여  6  남  하여 83.8%, 체 

87.0%  도  하 다.

  Table 8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  식에 

포함 변수  나타낸다. 

  남  여   검 에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는 차 가 다고 보  지스틱 귀식  다 과 같  다(p = 

0.000).

    × 

    D       : Logit(Prediction of Sex)

    X1      : Lt_Supraorbital rige's angle

    -15.607 : Constant

   식에 각 계  하여 나  값  (Cut value)보다 상  경

우 남 (Male), 보다 하  값  갖는 경우는 여 (Female)  하

게   연 에  (Cut value)  0.5  하 고, 지스틱 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사 한 결과  남  92.7%, 여  83.8%, 

체 89.1%  도  하여 별  시행한 것보다 우수하 고 특  남

 경우는  았다(Table 9). 

  별  도  비 하    연 에 는 리뼈 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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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na Steyn 등(1998)  85.7%  내에 는 고  등(2000)  한  상

 79.6%  도  남 별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보다  게 나타났

다. 

  통계  에 어   연 에 는 별 만  시행하여 

도  평가하 나 본 연 에 는 별 과 지스틱 귀  비

하 다. 그 는 집단  질 변수  경우 별 나 지스틱 귀

 하는 것  지만  연 에  같  집단  질 변수  

비연 고  독립변수가 하나  경우에는 별 과 지스틱 귀

 비 하여   도  가진  택해야 하  함  통계

 러한 과  검 하는 것  직하  다.

  또한 리뼈 계 에 어  한 것  통계   하는 것과 어 

계 재료  택 다. 계 재료에  계 에 한  차 가  

에 계  시 상 에  가능한 계 차  여야만 한 과 별  가

능하다. 

  리뼈 계 재료  에는 리뼈  실 하는 직 계 재료  Sliding 

caliper, Hinge(spreading) caliper, Stadiometer(Osteometric board), 

Coordinate caliper, Head spanner(Todd's craniostat), Soft metric tape 등 

다양하  간  계 재료 는 상 비  하는 Digitizer, Surface scanner, 

Radiography, 3Dimension-computed Tomography(3D-CT)  Magnetic Resonance 

Image(MRI) 등  다. 

  그러나 리뼈 계 에 어  직  계 재료에 한 는 계 에 

한 한계  여러 지    체상  하게 시하

가 어 다는 것과 계 시간  많  걸린다는 단  다. 

   연 에 는 간  계 재료  산 단 (3Dimension-computed 

Tomography ; 3D-CT)  하여 체  든  3차원 상  만들어 

실  과 비  계 하   거  차가 없  도   가진다는 

과  원하는 향과 지 에  3차원  상  리뼈  쉽게 계

 할 수 고 에 한 과 편  동시에 만 시킬 수 다는  

에 리뼈 계 재료  산 단 (3Dimension-computed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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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CT)  매우 하다고 할 수 다(  등, 1999).

     리뼈  한 남 별  연 들  계  또는 비계  과 

직  또는 간 계 재료  하여 다양한 연  진행 고  결과 

간 에도 차  보 고 다. 

  본 연 에 는 내․  연 들과는 다 게 여러  지 계 항  사 하지 않고 

계 항  앞 리뼈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

만  택하여 보다 간단하  한 계  별 별   시하고

 하 다. 

  그 결과 앞 리뼈  눈 돌 각도(Supraorbital ridge's angle ; SORA)  

한 에  남 평균 90.0± 5.8( ˚), 여 평균 102.2± 6.5( ˚)  남 에 

한 차 가 어 남 가 여 보다 눈 돌   드러짐  알 수가  

별 과 지스틱 귀  한 별 식에 는  남  89.7%, 

여  83.8%, 체 87.0%  도  각각 하 고, 지스틱 귀 식에

는 남  92.7%, 여  83.8% 체 89.1%  도  각각 하여  ․내

 연 들과 비 에 도 도가 우수하다는 것  알 수 다. 

  그리고 차후 연 에 는 본 연 과 별 별  태학  특징  갖고 

는 다  계 항 들 간에 상  통하여 어  계 항  합  별 별

 도  향상시킬 수 는지 가  연 가 필 하다 여겨진다.

  결  별 별에 어  눈 돌 각도는 앞 리뼈  태학  특징  

  한다고 말 할 수  학 나 체질 학  지  

한  료  시 리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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