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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상체질별 체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체질을 사상 체질 진단 도구인 SCAT와 민간인 전문가에
의해 판정하고 결과가 일치하는 대상자의 8개 부위 신체둘레와 이들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SCAT와 전문가의 체질 판정
일치율은 남녀 각각 33.0 %, 41.5 %이었으며, 소양인의 일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상체질에 따른 신체둘레 비율 특성
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이마/목, 가슴/장골, 늑골/장골, 늑골/곡골 둘레 비율은 SCAT,
전문가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체질 판정에 있어서 둘레를 측정하는 것 보다 특정 둘레 사이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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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body shape characteristics of each Sasang 
constitution typology. The constitution type of the subjects was determined by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SCAT) and a Sasang specialist. The body circumference of the subjects and their 
respective proportions were analyzed. Concordance rates between SCAT and the specialist were 33.0% 
and 41.5%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and Soyangin had the lowest concordance rate. 
Forehead/neck, chest/iliac, rib/iliac, and rib/curvature circumference ratios of female subjects showed 
the same results in both SCAT and the specialist.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 type,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between specific circumferences can be a more meaningful criterion than the 
circum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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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선 후기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
서 사람의 체형, 용모, 성질, 생리적, 병리적 특징을 관찰
하여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분류하는 사상의학을 창시하였다[1]. 사상의학에서는 체
질별로 생리, 병리가 다르므로 음식양생법을 달리함으로
써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3]. 이러한 사상의학 이론은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 장
내 환경에 적합한 장내 미생물이 다르고[4,5], 장기적인 
식사패턴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식사 내용의 변화에 의
해서도 장내 미생물 조성은 변화하며[6], 숙주와 장내 미
생물과의 불균형(dysbiosis)으로 인해 여러 만성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7]는 최근의 연구결과들과도 그 맥을 같
이한다고 볼 수 있다. 사상의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
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여 관계 속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8]. 최근 장-뇌 축
(gut-brain axis) 기전을 이해함으로써 장내 미생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많은 연구 결과들[9]이 보
고되고 있는 점 또한 사상의학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
는 부분이다. 한편 기존에는 한의학 분야의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사상체질이 건강 이외에도 운동[10], 미디어
[11], 애니메이션[12] 및 상담심리[13] 등 다양한 분야에
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사상체질 관련 산업은 타 분야
와의 융·복합적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고유의 
K-culture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상체질 연구의 최대 장애 요인은 체질을 판
정하는 과학적,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안면 형태, 음성, 체형, 설
문의 4가지 요소를 통해 체질을 진단하는 SCAT2 
(Sasang Constitution Analysis Tool, ver. 2.0)를 개
발하였다[14]. 그리고 저자는 전보[15,16]에서 체질별 적
합 식품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대상자의 체
질을 SCAT2와 함께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의학 비
전공 사상체질 전문가로 하여금 판정하게 함으로써 
SCAT2에 의해 판정된 체질군, 전문가에 의한 체질군 그
리고 이 두 방법에서 동일한 체질로 판정된 대상자의 체
질군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의 식품기호도를 기존 문헌
[17]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질 적합 식품과 비교해 보았
다. 두 연구에서 얻어진 공통된 결과는 SCAT2 또는 전
문가에 의해 단독으로 판정한 체질보다는 판정의 결과가 
일치한 대상자에서 기존 문헌과의 일치도가 높았다는 점

이다. Han & Kwon[18]은 사상체질 판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진단 항목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으
므로 복수의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체질 결과일수록 진
단의 타당도가 올라간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들은 같은 분야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상
체질 전문 한의사 또는 일반 한의사들에 의한 것이며 
SCAT 역시 한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한편 최근 한의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상체질
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의학을 전공하
지 않은 민간 분야의 사상체질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판
정기준으로 현장의 많은 대상자들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
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판정된 체질의 
공통적인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사상체질 
관련 연구 및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 이외의 분야에서 체질을 연구할 경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기존의 체질판정법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한의사는 우선 임상에서 체질 
진단지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체질 약을 처방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이 호전되
는 지로 최종 체질을 진단하고 있다[19]. 그러나 이는 민
간 분야 연구자가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이며, SCAT 측
정은 일정한 환경을 갖춘 공간과 장비 및 검사자의 숙련
도가 요구된다. 또한 사상체질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역시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민간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체질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사료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상체질은 안면 형태, 음성, 체
형, 설문으로 판정하는데 이 4가지 요소 중 유일하게 체
형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객관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일 대상
자를 체질 판정 방법이 상이한 SCAT2와 전문가에 의해 
체질을 판정하게 한 후 이들의 체질별 체형 특성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

지 경기도 소재의 대학 내 부착된 모집문건 및 인터넷 게
시물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인여성 90명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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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그리고 2019년 4월 4일
부터 4월 8일까지 힐링산업협회가 주최한 2017년 및 
2019 힐링페어(Healing Fair)에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인 일반 성인 각각 203명과 153명 중 SCAT2
(이후 SCAT로 칭함)와 사상체질 민간 전문가의 체질 판
정을 모두 실시한 총 3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전문가 분석에서 태양인으로 판정된 대상자는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이들을 제외한 총 349명(남자 91명, 여자 
25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연구는 대
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4396-201605- HR-041-01, 
1044396-201703–HR-048-01, 1044396- 201903- 
HR-042-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사상체질 분석
사상체질은 SCAT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상체

질 민간 전문가에 의해 판정되었다. SCAT는 안면촬영, 
음성분석, 체형측정, 설문조사의 4개 영역을 측정하여 각
각의 영역에서의 체질 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해 주며, 4
개 영역의 결과를 통합하여 통합 체질을 백분율로 표시
해 주는 방식이다[15]. 반면 민간 전문가의 체질분석은 
O-ring test와 펜듈럼(pendulum)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O-ring test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한 기준물질로 체질별 
아로마오일과 색 카드(태양인: 녹색, 소양인: 파랑, 태음
인: 노랑, 소음인: 주황색)를 사용하였다. 체질별 기준물
질로 사용한 아로마오일은 2016년과 2017년 연구에서
는 바이오앤바이오사(부천, Korea)의 제품을, 2019년 
연구에서는 도테라(도테라코리아, 서울) 제품을 사용하였
으며,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위한 기준물질로
서 각각 파인(도테라 제품의 경우는 레몬), 그레이프 후
르츠(자몽), 페퍼민트와 로즈마리를 사용하였다. 

2.2.2 체형측정
SCAT 체형 분석을 위해서는 신장, 체중과 신체 8개 

부위의 둘레를 측정한다. 즉 이마둘레(좌우 미간사이의 
인당혈을 지나는 수평 둘레), 목둘레(갑상연골 바로 밑을 
지나는 최단 목둘레), 겨드랑이둘레(좌우 겨드랑이를 지
나는 수평둘레), 가슴둘레(좌우 유두점을 지나는 수평둘
레), 늑골둘레(좌우 제7~8 늑연골 접합부 융기부분을 지
나는 수평둘레), 허리둘레(배꼽을 지나는 수평둘레), 장골
둘레(엉덩이둘레, 좌우 전상장골극을 지나는 수평둘레), 
곡골둘레(치골상방을 지나는 수평둘레)를 측정하였다[20]. 

2.2.3 신체특성 및 신체비율 분석
신체특성은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kg)을 신장

(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하였다. 또
한 신체 8개 부위의 둘레(이마둘레, 목둘레, 겨드랑이둘
레, 가슴둘레, 늑골둘레, 허리둘레, 장골둘레, 곡골둘레)
와 함께 이들 8개 부위 둘레 각각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이마둘레와 나머지 각각의 둘레 비율 즉, 이마
둘레와 목둘레 비율, 이마둘레와 겨드랑이둘레 비율, 이
마둘레와 가슴둘레비율, 이마둘레와 늑골둘레 비율, 이마
둘레와 허리둘레 비율, 이마둘레와 장골둘레 비율, 이마
둘레와 곡골둘레 비율 등 7개 비율을 계산하였고 나머지 
둘레 비율도 이와 같이 계산하였다. 총 8개 둘레에 대해
서 각각 7개 둘레 비율인 56개의 둘레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나 이마둘레와 목둘레의 비율은 목둘레와 이마둘레
의 비율의 경우처럼 중복되는 비율이므로 실제로는 28개
의 둘레 비율을 분석하였다.

2.2.4 통계분석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간의 신체특성과 신체비율의 차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Scheffe test로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SCAT와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체질 분포
분석 대상자는 전문가에 의해 태양인으로 판정된 남자 

2명과 여자 3명을 제외한 총 349명(남자 91명, 여자 
258명)이었으며, 남자의 평균 연령은 46.0±15.4세, 여
자는 38.5±15.9세이었다. 이들의 체질 분포 결과는 
Table 1과 같다. SCAT 통합체질 결과(SCAT_I)는 
SCAT 체형 결과(SCAT_B)에 비해 소양인의 비율은 낮
고, 소음인의 비율은 높았다. 반면, 전문가 분석 결과는 
소양인과 태음인의 비율은 유사하나 소음인의 비율이 
SCAT 결과 보다 높았다. 여자의 경우는 SCAT로 분석한 
통합 체질 결과는 SCAT 체형으로 판정한 체질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전문가 분석 결과는 SCAT 결과에 비해 
소음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분석 대상자 중 SCAT 통합체질과 전문가의 체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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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methods

Sasang
Constitution Male Female

SCAT
Intergrated
(SCAT_I)

Soyangin 21(23.1%) 81(31.4%)

Taeumin 49(53.8%) 82(31.8%)

Soumin 21(23.1%) 95(36.8%)

Total 91(100%) 258(100%)

SCAT
Body shape
(SCAT_B)

Soyangin 37(40.7%) 83(32.2%)

Taeumin 44(48.3%) 81(31.4%)

Soumin 10(11.0%) 94(36.4%)

Total 91(100%) 258(100%)

Specialist

Soyangin 26(28.6%) 53(20.5%)

Taeumin 26(28.6%) 56(21.7%)

Soeumin 39(42.8%) 149(57.8%)

Total 91(100%) 258(100%)

SCAT_I - 
Specialist 
Matched

Soyangin 3(8.1%) 17(15.8%)

Taeumin 20(54.1%) 24(22.2%)

Soeumin 14(37.8%) 67(62.0%)

Total 37(100%) 108(100%)

SCAT_B - 
Specialist 
Matched

Soyangin 6(20.0%) 16(15.0%)

Taeumin 18(60.0%) 25(23.3%)

Soeumin 6(20.0%) 66(62.7%)

Total 30(100%) 107(!00%)

Table 1.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determined
by the different analysis methods        N(%)

석 결과가 일치한 사람은 남자 37명, 여자 108명으로 일
치율은 각각 40.7%, 41.9%이었다. 남자 중 소양인은 3
명(8.1%)으로 매우 적었으며, 태음인은 20명(54.1%)으
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자는 소양인은 17명(15.8%)으로 
가장 적었으나, 소음인이 67명(62.0%)으로 가장 높은 일
치율을 나타내었다.

SCAT 체형과 전문가의 체질 분석 결과가 일치한 사
람은 남자 30명, 여자 107명으로 일치율은 각각 33.0%, 
41.5%이었다. 소양인이 6명(20%), 태음인이 18명(60%), 
소음인이 6명(20%)으로 태음인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체
질 결과에 비해 소양인의 비율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는 
소양인이 16명(15.0%)으로 가장 적고 소음인이 66명
(62.7%)으로 가장 많아 통합체질 결과와 매우 유사한 분
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은 SCAT 체형 분석 
결과와 전문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SCAT와 전문가의 일치자의 체질 분포 패
턴은 SCAT 결과보다는 전문가가 분석한 체질 분포와 비
슷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3.2 SCAT 체형 결과와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사상
체질 별 체형 특성

SCAT 체형 결과(이후 SC로 칭함)와 전문가 그리고 
이들의 결과가 일치한 대상자(이후 일치자로 칭함)들의 
신장, 체중, BMI 및 8개 부위의 둘레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3은 Table 2의 결과 값이 큰 체
질 순으로 정리한 후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경
우 등호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부등호로 표시한 것이다. 

신장의 경우 남자는 체질 판정 방법에 관계없이 체질
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여자는 체질 간의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즉, 소음인은 체질 
판정 방법에 관계없이 신장이 가장 컸으나 태음인과 소
양인의 경우는 같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체중
은 태음인이 소음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
었으나(p<0.05) 소양인과 소음인의 결과는 체질 분석 방
법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SCAT는 남녀 모두 태
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큰 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p<0.05), 전문가  결과는 태음인과 
소양인 사이에는 체중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MI 또한 대체적으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SC에서는 태음인이 가장 크지만 소
양인과 소음인의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반면 
전문가는 소음인이 가장 작았으나 소양인과 태음인 사이
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자의 경우 남자는 
전문가의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여자는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순으로 체질 간 유의하게 BMI가 감소하였다
(p<0.05). 

신체 8개 부위의 둘레는 Table 2와 같이 SC의 경우 
체질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전문가는 여자의 
장골(엉덩이)둘레를 제외하고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었으
며, 일치자는 여자의 이마둘레를 제외한 모든 둘레에서 
체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별 차이
는 SC는 이마둘레를 제외하고 나머지 7 부위의 둘레가 
남녀 모두 태음인이 소양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며
(p<0.05), 소양인은 소음인에 비해 같거나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가는 이마둘레와 장골둘레, 골곡둘레를 제외
한 목둘레, 겨드랑이둘레, 가슴둘레, 늑골둘레, 허리둘레
에서 남녀 모두 태음인과 소양인은 차이가 없는 반면 소
음인은 이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자는 여자의 이마둘레와 남자의 목둘레를 제외하고
는 대체적으로 태음인이 가장 크고 소양인, 소음인 순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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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SC1) SP SS

Soyangin
(N=37/835))

Taeumin
(N=44/81)

Soeumin
(N=10/94)

Average
(N=91/258)

F
(p)

Soyangin
(N=26/53)

Taeumin
(N=26/56)

Soeumin
(N=39/149)

Average
(N=91/258)

F
(p)

Soyangin
(N=6/16)

Taeumin
(N=18/25)

Soeumin
(N=6/66)

Average
(N=30/107)

F
(p)

Height
(cm)

M 170.12
±6.406)

172.47
±6.78

170.90
±4.68

171.34
±6.46

1.360
(0.262)

172.31
±5.77

172.08
±6.59

170.21
±6.79

171.34
±6.46

1.064
(0.350)

171.50
±6.47

172.28
±6.79

171.33
±4.76

171.93
±6.19

0.066
(0.936)

F 158.03
±4.28b7)

161.11
±5.72a

161.32
±5.57a

160.20
±5.43

10.463***

(0.000)
159.75
±4.72ab

157.92
±5.59b

161.21
±5.36a

160.20
±5.43

8.124***

(0.000)
157.19
±3.85b

158.40
±4.88b

161.96
±5.12a

160.41
±5.25

8.851***

(0.000)

Weight
(kg)

M 69.12
±7.13b

78.15
±8.97a

64.90
±4.70b

73.02
±9.35

19.081***

(0.000)
76.46

±10.21a
76.54
±8.60a

68.38
±7.15b

73.02
±9.35

10.098*

**

(0.000)

72.17
±8.26ab

77.50
±9.58a

63.83
±3.37b

73.70
±9.86

5.916**

(0.007)

F 53.32
±4.67b

63.74
±6.89a

53.58
±5.73b

56.69
±7.51

86.700***

(0.000)
59.40
±8.06a

60.02
±7.37a

54.47
±6.58b

56.69
±7.52

17.398*

**

(0.000)

54.69
±5.20b

65.20
±6.34a

53.16
±5.80b

56.20
±7.66

39.043**

*

(0.000)

BMI2)

M 23.88
±1.81b

26.37
±2.58a

22.18
±1.56b

24.90
±2.66

21.431***

(0.000)
25.92
±3.22a

25.82
±2.05a

23.61
±2.02b

24.90
±2.66

9.640***

(0.000)
24.48

±1.75ab
26.11
±2.28a

21.73
±1.21b

24.91
±2.62

10.626**

*

(0.000)

F 21.37
±2.00b

24.56
±2.56a

20.56
±2.07b

22.07
±2.80

77.192***

(0.000)
23.20
±2.94a

24.02
±2.66a

20.94
±2.17b

22.07
±2.80

39.046*

**

(0.000)

21.95
±2.33b

25.95
±2.20a

20.20
±1.97c

21.81
±3.15

69.204**

*

(0.000)

Forehe
ad C.3) 
(cm)

M 56.39
±1.31b

58.46
±1.25a

56.60
±1.10b

57.42
±1.61

29.506***

(0.000)
57.63

±1.43ab
58.08
±1.48a

56.83
±1.64b

57.42
±1.61

5.463**

(0.006)
56.92
±1.11b

58.56
±1.31a

56.50
±1.10b

57.82
±1.52

8.163**

(0.002)

F 55.75
±1.62a

55.77
±1.77a

54.71
±1.67b

55.38
±1.75

11.526***

(0.000)
55.37

±1.70ab
54.81
±1.95b

55.60
±1.66a

55.38
±1.75

4.178*

(0.016)
55.22
±1.51

54.96
±2.09

54.94
±1.67

54.99
±1.74

0.162
(0.851)

Neck C.
(cm)

M 37.40
±2.41b

39.85
±1.74a

34.90
±1.02c

38.31
±2.58

31.792***

(0.000)
38.88
±2.24a

39.51
±2.76a

37.13
±2.20b

38.31
±2.58

8.816***

(0.000)
38.17
±2.02a

39.96
±1.86a

34.67
±1.08b

38.54
±2.70

20.141**

*

(0.000)

F 31.60
±1.62b

34.11
±1.99a

30.94
±1.58c

32.15
±2.19

79.341***

(0.000)
32.58
±2.75a

32.85
±2.06a

31.73
±1.92b

32.15
±2.19

6.906**

(0.001)
31.44
±2.30b

34.12
±2.09a

30.91
±1.54b

31.74
±2.23

29.094**

*

(0.000)

Armpit 
C.

(cm)

M 94.89
±5.23b

102.10
±5.25a

92.85
±3.70b

98.15
±6.37

26.126***

(0.000)
100.81
±6.91a

100.33
±4.92a

94.94
±5.49b

98.15
±6.37

10.613*

**

(0.000)

98.67
±7.12ab

101.69
±4.95a

92.42
±3.56b

99.23
±6.22

7.172**

(0.003)

F 83.54
±6.33b

92.07
±5.31a

81.89
±4.00b

85.62
±6.85

91.378***

(0.000)
87.18
±9.97a

88.16
±5.58a

84.11
±5.43b

85.62
±6.85

9.410***

(0.000)
81.08

±12.00b
92.21
±4.67a

81.28
±3.76b

83.80
±7.47

33.278**

*

(0.000)

Chest 
C.

(cm)

M 94.12
±5.43b

100.43
±4.76a

89.70
±6.33b

96.69
±6.45

24.787***

(0.000)
98.10
±7.62a

99.72
±4.58a

93.73
±5.46b

96.69
±6.45

8.951***

(0.000)
97.17

±6.77ab
100.76
±4.70a

90.50
±3.62b

97.99
±6.30

9.639**

(0.001)

F 86.92
±4.41b

96.03
±5.78a

84.23
±4.73c

88.80
±7.07

130.422*

**

(0.000)

92.12
±7.70a

92.73
±6.28a

86.15
±5.86b

88.80
±7.07

30.786*

**

(0.000)

88.40
±5.24b

97.44
±5.44a

83.20
±4.54c

87.30
±7.63

78.141**

*

(0.000)

Rib C.
(cm)

M 86.32
±9.44b

95.44
±5.13a

82.70
±1.69b

90.33
±8.62

23.460***

(0.000)
92.12
±7.13a

94.91
±5.80a

86.08
±9.24b

90.33
±8.62

10.944*

**

(0.000)

90.75
±4.10b

96.68
±5.39a

83.00
±1.76c

92.76
±7.11

19.385**

*

(0.000)

F 76.09
±5.11b

84.65
±7.05a

73.62
±6.35c

77.88
±7.78

73.463***

(0.000)
80.82
±8.35a

82.85
±7.32a

74.97
±6.30b

77.88
±7.78

31.852*

**

(0.000)

78.11
±6.35b

87.67
±6.33a

72.46
±5.69c

76.86
±8.63

59.767**

*

(0.000)

Waist 
C. (cm)

M 85.45
±5.90b

96.33
±5.42a

82.45
±4.81b

90.38
±8.04

49.854***

(0.000)
91.38
±8.21a

95.29
±6.66a

86.44
±6.80b

90.38
±8.04

12.172*

**

(0.000)

87.83
±4.62b

97.47
±6.25a

82.58
±4.54b

92.57
±8.39

17.988**

*

(0.000)

F 75.89
±6.47b

87.40
±9.41a

74.56
±6.63b

79.02
±9.46

73.178***

(0.000)
83.12
±8.92a

84.81
±8.42a

75.38
±8.30b

79.02
±9.46

33.205*

**

(0.000)

77.89
±6.73b

91.35
±5.70a

73.20
±6.29c

78.14
±9.71

77.132**

*

(0.000)

Iliac C.
(cm)

M 90.88
±4.76b

98.69
±5.41a

89.15
±5.80b

94.46
±6.60

28.568***

(0.000)
95.81
±6.50a

97.86
±6.56a

91.31
±5.26b

94.46
±6.60

10.151*

**

(0.000)

92.42
±5.16b

99.74
±5.99a

89.58
±6.31b

96.24
±7.23

8.228**

(0.002)

F 84.85
±5.95b

103.29
±77.28a

85.01
±5.88b

90.70
±44.22

4.932**

(0.008)
90.01
±8.07

91.08
±7.86

90.80
±57.88

90.70
±44.22

0.009
(0.991)

85.47
±6.15b

96.64
±6.53a

84.62
±5.90b

87.56
±7.86

36.501**

*

(0.000)

GOKGO
L4) C. 
(cm)

M 96.38
±3.61b

103.21
±4.11a

94.60
±4.22b

99.49
±5.34

39.087***

(0.000)
101.06
±5.16a

101.55
±5.04a

97.06
±4.76b

99.49
±5.34

8.216**

(0.001)
98.17
±3.97b

103.40
±4.08a

95.00
±4.38b

100.67
±5.33

10.741**

*

(0.000)

F 91.60
±4.44b

100.82
±4.32a

91.56
±4.42b

94.48
±6.14

122.899*

**

(0.000)

95.53
±6.77ab

96.64
±5.73a

93.29
±5.79b

94.48
±6.14

7.38**

(0.001)
90.77
±4.42b

101.71
±3.50a

91.38
±4.72b

93.70
±6.24

53.533**

*

(0.000)
*** p<0.001, ** p<0.01, * p<0.05
1)Sasang constitution typology determined by the Body shape of SCAT2(SC), Specialist(SP) and SCAT2 Body shape-Specialist matched (SS)
2)BMI(Body Mass Index) = Weight(kg)/Height(m)2
3)Circumference
4)Just above the pubis
5)N=(number of male)/(number of female)
6)Mean±SD
7)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cheffe test.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by Sasang constitution determined by different methods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368

Sex SC1) SP SS

Height
M NS5) NS NS

F SE=TE>SY6) SE≥SY≧TE SE>TE=SY

Weight
M TE>SY=SE TE=SY>SE TE≧SY≧SE§

F TE>SE=SY TE=SY>SE TE>SY=SE

BMI2)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Y>SE

Forehead 
C.3) 

M TE≧SY≧SE§7) TE≧SY≧SE§ TE>SY=SE

F TE=SY>SE SE≥SY≧TE NS

Neck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Y=SE

Armpit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E=SY

Chest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Y=SE

Rib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Y>SE

Waist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Y>SE

Iliac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E=SY NS TE>SY=SE

GOKGOL4) 
C.

M TE>SY=SE TE=SY>SE TE>SY=SE

F TE>SY=SE TE≧SY≧SE§ TE>SE=SY
1)Sasang constitution typology determined by the Body shape of 
SCAT2(SC), Specialist(SP) and SCAT2 Body shape- Specialist 
matched(SS)
2)BMI(Body Mass Index) = Weight(kg)/Height(m)2
3)Circumference
4)Just above the pubis
5)Not Significant
6)SY: Soyangin, TE: Taeumin, SE: Soeumin
7)T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SE(p<0.05).

Table 3. Summarize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 determined by different 
methods

3.3 SCAT 체형 결과와 전문가에 의해 판정된 사상
체질 별 신체둘레 비율 특성

신체둘레 비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체 한 부위의 둘
레 값을 다른 부위 둘레 값으로 나눈 56개 비율 중 중복
되는 항목을 삭제한 28개 비율을 계산하고 이 중 SC, 전
문가, 일치자의 남녀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은 4개 비율(겨드랑이/장골, 겨드랑이/곡골, 늑골/
허리, 장골/곡골)을 제외한 24개 비율을 Table 4에 제시
하였다. 

남자는 이마/목, 목/겨드랑이, 목/가슴, 목/늑골, 겨드
랑이/늑골, 가슴/장골, 늑골/장골 둘레 비율 등 7개 둘레 
비율이 SC, 전문가, 일치자 모두에서 체질 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여자는 목/곡골 둘레 비율을 
제외한 모든 둘레 비율에서 세 군 모두 유의적 차이를 보
였다(p<0.05). 더욱이 남자는 SC, 전문가, 일치자 세 군
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 둘레 비율이 없었던 반면 여
자는 이마/목, 가슴/곡골, 늑골/장골, 늑골/곡골 둘레 비
율이 같았다. 이들 비율의 체질 간 차이는 이마/목 비율
은 태음인이 가장 작고 소양인과 소음인 사이에는 차이
가 없었던 반면, 가슴/곡골, 늑골/장골, 늑골/곡골 비율
은 소음인이 가장 작고 소양인과 태음인 사이에는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SCAT와 일치자 결과
가 일치한 둘레 비율 중 여자의 이마/겨드랑이, 이마/장
골, 이마/곡골, 목/허리, 가슴/장골 둘레 비율은 태음인
이 유의적으로 작았다.  남자는 가슴/허리 비율만 일치하
였으나 체질 간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전문가와 일
치자의 결과가 동일한 둘레 비율은 남자는 이마/가슴, 이
마/허리, 늑골/곡골, 허리/장골 비율이었으며, 여자는 목
/늑골, 가슴/늑골, 허리/장골, 허리/곡골 비율이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사상체질 진단을 위
해 개발한 프로그램인 SCAT와 이와는 전혀 다른 기준으
로 사상체질을 판정하는 민간 분야 사상체질 전문가로 
하여금 대상자의 체질을 판정하게 한 후 이들의 체형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체질 분포는 Table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SCAT와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SCAT 결과와 전문가 결과가 일치한 체
질에서는 남자의 경우 태음인이 가장 많았으나 여자의 
경우는 소음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 소양인

의 일치 비율은 가장 낮았다. 
앞선 연구[15,16]에서도 소양인의 일치 비율이 일관되

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SCAT와 전문가 사이의 
판정 기준 중 소양인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차이가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유에 대해 저자는 전보[16]에
서 소화기능과 함께 영양소 흡수 및 대사 기능이 뛰어난 
태음인과 소화기능이 약한 소음인은 식생활 환경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체질에 따른 체격의 차이를 유지하는 반
면 소양인은 식생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제마 선생이 사상의학을 
창시한 19세기에는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므로 소화기능이 좋은 
소양인이라 하더라고 최대의 발육상태를 나타낼 수 없었
던 반면 현대의 풍요로운 식생활 환경에서는 체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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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ference 
Ratio Sex SC1) SP SS Circumference 

Ratio Sex SC1) SP SS

Forehead
/Neck

M NS2) NS NS Neck
/GOKGOL

M SY≧TE≧SEb NS SY=TE>SE

F SY=SE>TE3) SE=SY>TE SY=SE>TE F NS NS NS

Forehead
/Armpit

M TE=SY>SE TE=SY>SE TE>SE=SY Armpit
/Chest

M SE≧TE≧SYc SY≧SE≧TEa NS

F SY=SE>TE SE≧SY≧TEd SY=SE>TE F NS SE>SY=TE SE≧TE≧SYc

Forehead
/Chest

M SE>SY=TE SE≧SY≧TEd SE≧SY≧TEd
Armpit
/Rib

M NS NS NS

F SE=SY>TE SE>SY=TE SE>SY>TE F NS SE>SY=TE SY>TE=SY

Forehead
/Rib

M SE=SY≧TE SE>SY≧TE SE>SY=TE Armpit
/Waist

M SY=SE>TE SY=SE>TE SY≧SE≧TEa

F SE=SY>TE SE>SY=TE SE>SY>TE F NS SE>SY=TE SE≧SY≧TEd

Forehead
/Waist

M SE=SY>TE SE≧SY≧TEd SE≧SY≧TEd
Chest
/Rib

M NS NS SE≧SY≧TEd

F SY=SE>TE SE>SY=TE SE=SY>TE F NS SE≧SY≧TEd SE≧SY≧TEd

Forehead
/Iliac

M SE=SY>TE SE≧SY≧TEd NS Chest
/Waist

M SY≧SE≧TEa NS SY≧SE≧TEa

F SY=SE>TE SE>SY=TE SY=SE>TE F NS SE≧SY≧TEd SE=SY>TE

Forehead
/GOKGOL

M SE=SY>TE NS SE≧SY≧TEd
Chest
/Iliac

M NS NS NS

F SY=SE>TE SE>SY=TE SY=SE>TE F SY≧SE≧TEa NS SY≧SE≧TEa

Neck
/Armpit

M NS NS NS Chest
/GOKGOL

M NS NS NS

F SY≧SE≧TEa4) NS SY≧SE≧TEa F SY=TE>SE SY=TE>SE SY=TE>SE

Neck
/Chest

M NS NS NS Rib
/Iliac

M NS NS NS

F SE=SY>TE SE>TE=SY SE≧SY≧TEd F TE=SY>SE TE=SY>SE SY=TE>SE

Neck
/Rib

M NS NS NS Rib
/GOKGOL

M NS TE≧SY≧SEe TE≧SY≧SEe

F SY=SE>TE SE>SY=TE SE>SY=TE F TE=SY>SE TE=SY>SE SY=TE>SE

Neck
/Waist

M SY≧SE≧TEa NS NS Waist
/Iliac

M TE>SY=SE TE≧SY≧SEe TE≧SY≧SEe

F SY=SE>TE SE>SY=TE SE=SY>TE F TE≧SY≧SEe TE=SY>SE TE=SY>SE

Neck
/Iliac

M NS NS NS Waist
/GOKGOL

M TE>SY=SE TE>SY=SEe TE≧SY≧SEe

F SY≧SE≧TEa NS NS F TE>SY=SE TE=SY>SE TE=SY>SE
1)Sasang constitution typology determined by the Body shape of SCAT2(SC), Specialist(SP) and SCAT2 Body shape-Specialist matched(SS)
2)Not Significant
3)SY: Soyangin, TE: Taeumin, SE: Soeumin
4)a:SY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E, b:SY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SE, c:S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SY, d:S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E, e:T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SE(p<0.05).

Table 4. Body circumference ratio by Sasang constitution determined by different methods

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 체질의 신체 특성을 살펴본 Table 2와 Table 3에

서 BMI는 전체적으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신체 8개 부위 둘레는 SCAT의 체질 진단에 활용되
는 값인 만큼 SCAT는 남녀 모두 체질 간 유의적이 차이
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문가 결과에서도 여자의 장골둘
레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일치자의 결과에서도 여자의 
이마둘레를 제외한 모든 둘레에서 체질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따라서 신체 8개 부위의 둘레 결과를 활용하
여 특이적인 체질별 신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8개 부위 각각의 둘레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체둘레의 크기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경
향을 보인 반면 신체둘레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남여의 체형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적었기 때문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각 체질별 특성을 살펴보면 이마/목(여자), 이마/겨드
랑이(여자), 이마/가슴(남녀), 이마/늑골(남녀), 이마/허리
(남녀), 이마/장골(남녀), 이마/곡골(남녀), 목/가슴(여자), 
목/늑골(여자), 목/허리(여자), 겨드랑이/허리(여자), 가슴
/늑골(여자), 가슴/허리(여자) 둘레 비율은 소음인이 태음
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소양인은 소음인과 같거
나 소음과 태음 중간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이
마/겨드랑이(남자), 늑골/장골(여자), 늑골/곡골(남녀), 허
리/장골(남녀), 허리/곡골(남녀) 둘레 비율은 태음인이 소
음인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은 그 
중간으로 태음인과 같거나 작았다. 이는 Table 3에서 8
개 부위 둘레가 대부분 태음인이 가장 크고 소음인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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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며, 체형을 통한 체질 판정
을 위해서는 각 부위의 둘레보다는 특정 부위의 둘레 비
율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
과이다.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기존의 SCAT를 K-prism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웹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
면서 체질 특성 분석에 기여하는 체형 변수로서 체질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임상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목둘레, 겨드랑이둘레, 늑골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장골)둘레의 5가지 둘레 변수와 목/엉덩이(장골), 겨드
랑이/엉덩이, 늑골/엉덩이, 허리/엉덩이, 겨드랑이/허리
의 5개 비율 변수를 선정하였다[22]. 그러나 본 연구결과
는 Table 3의 결과처럼 위의 5가지 둘레 외에도 다른 부
위 둘레 역시 체질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고, 위의 
5개 둘레 비율 중에서도 목/엉덩이, 겨드랑이/엉덩이 둘
레 비율은 체질 간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사상의학에서는 ‘폐비간신(肺肥肝腎)’의 네 가지로 분
류되는 장기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고 하며 인체를 상초
(폐와 위완/뒷목에서 어깨 위, 턱밑에서 가슴 위)-중상초
(비와 위/등허리와 옆구리 위치)-중하초(간과 소장/허리
와 배꼽허리 위치)-하초(신과 대장/엉치와 아랫배 위치)
로 구분하는데 이로 인하여 각 체질 간 정신적, 해부학적 
형태 및 생리·병리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8]. 일반적
으로 태양인은 상초가 중하초에 비해 크고, 소양인은 중
하초가 하초에 비해 크며, 태음인은 중하초가 상초에 비
해 크고 소음인은 하초가 중하초에 비해 크다고 하는데
[1], Kim 등[19]의 연구에서는 소양인은 겨드랑이둘레와 
가슴둘레가 허리둘레나 장골둘레에 비해, 태음인은 늑골
둘레와 허리둘레가 이마둘레나 목둘레에 비해, 소음인은 
장골둘레와 곡골둘레가 겨드랑이둘레나 가슴둘레에 비해 
발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언급한 둘레 비
율을 Table 4와 비교해 본 결과 태음인의 경우는 일치하
는 경우가 많았으나 소양인과 소음인의 결과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문가군 뿐만 아니라 SCAT와 
일치군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상체질을 판정하는 4가지 요소는 안면 이미지, 음
성, 체형 및 설문이다. 따라서 이 4가지 요소에 대한 사상
체질 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체질 분석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각각의 요소에 대한 진단기준을 정하고 이들 요
소가 체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치를 마련할 수 있
다면 보다 신뢰성 있는 체질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체형
은 이 4가지 중 유일하게 수치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요

소이며, 체형 측정을 통해 진단정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최근 127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사
상체질 진단의 전문가 일치도와 진단 정확률을 연구한 
논문[18]에서는 복수의 전문가가 진단한 4편의 연구 결
과 일치율이 33.5%에서 90% 이상으로 다양하였고, 체질 
진단 시 전문가들에 따라 우선순위에 두는 항목에 차이
가 있으며[23], 전문가 간의 체질 진단 결과가 일치할수
록 진단의 타당도는 향상된다[24]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는 동일 대상자를 SCAT의 4개 요소 중 신장과 체중 그
리고 8개의 신체 둘레 부위의 크기를 통해서 체질을 판
정하는 SCAT 체형 판정 방법과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민간 사상체질 전문가에 의해 O-ring test 및 펜듈럼으
로 체질을 판정하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법을 통해 체질
을 판정하게 하고 이 두 방법에 의해 결과가 일치하는 대
상자 군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이 두 방법에 의해 판
정된 체질의 일치율은 남녀 각각 33.0%, 41.5%로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ble 3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 각 부위의 둘레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율에서도 SCAT와 전문가 및 일치자 간에는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둘레 비율 중 여자의 경우 판정 
방법과 관계없이 체질별 차이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변
수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는 최소의 둘레 부위만을 측
정함으로써 체형 요소에 있어서의 체질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가 사상체질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
가 개인의 맞춤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차 산업 시
대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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