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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순구개열을 가진 환자에서 치조열 부위 골이식치료는

치조골의 연속성을 회복시켜 치조열 부위로 미맹출치아의

이동을가능하게하여치열을회복시켜줄수있다1-3. 치조열

부위 골이식재료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1,4-10

자가골이 높은 골형성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11-13. 그러나 자가골은 골채취 부위

에 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수술 후 합병

증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14-16. 이러한 단점 때문

에 치조골 이식재료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

는 이종골 이식재료인 Bio-Oss 이다17. Bio-Oss는 송아지 뼈

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에틸렌다이아민 등으로 화학처리

하고 단백질 등의 유기질을 추출시킨 후 고온멸균하여 제

조한 무기질이다. 사람의 망상골과 매우 유사한 화학적인

조성과 형태, 초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높은 골전도

성을갖는 것으로알려져 있다1,18. 

Bio-Oss를 치조열 결손 부위에 이식했을 때 이식한 Bio-

Oss를 통하여 치아의 맹출이 이루어지는지 보고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19. Merkx 등5이 Bio-Oss 골이식재를 통하여 치

아맹출이 가능함을 보고하 으나, 골이식재를 통하여 정

상적인 치아맹출이 이루어지는가에 관하여 보고된 논문은

없다. 이에 저자 등은 성장 중인 개를 이용하여 Bio-Oss 이

식재를 통하여 정상적인 치아맹출이 이루어지는가를 밝히

고자하 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골이식 후 미맹출치아의 맹출을 관찰하기 위해 계승 구

치 치근형성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생후 10주경의 어린 강

아지 5마리를 실험동물로 선정하 다. 실험동물들은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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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re are few reports on tooth eruption through Bio-Oss grafts. To our knowledge, there are no reports on whether teeth can erupt nor-

mally through the graf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Bio-Oss grafts on tooth eruption in a canine model. 

Materials and Methods: In five 10-week-old dogs, the deciduous third mandibular molars in one jaw quadrant of each animal were extracted and

the fresh extraction sockets were then filled with Bio-Oss particles (experimental side). No such treatments were performed on the contralateral side

(control side). A clinical and radiological evaluation was carried out every other week to evaluate the eruption level of the permanent third mandibular

premolars and compare the eruption levels between the two sides. 

Results: At week 4 after the experiment, the permanent third premolars began to erupt on both sides. At week 12, the crown of the permanent third

premolar emerged from the gingiva on both sides. At week 20, the permanent third premolars on both sides erupted enough to occlude the opposing

tee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sides in terms of the eruption speed of the permanent third molars. 

Conclusion: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grafting of Bio-Oss particles into the alveolar bone defects does not affect tooth e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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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온도가 조절되는 사육장에서 관리되었다. 모든 실험동

물들은 실험 전 치근단 방사선사진촬 을 통해 유치와 하

방의 구치치배의 상태를 확인하 고, 임상적으로도 치

근단염증이나치은염, 치주질환의 유무를확인하 다. 

실험동물의 하악 치아의 좌우측을 각각 실험군측과 조

군측으로 무작위로 설정하 다. 실험군측에서 하악의 제3

유구치를 발치하 다. 발치는 판막의 거상 없이 통상적인

발치겸자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술후

창상크기에 의한 향을 줄이기 위해 시술은 최소 침습적

으로 시행되었다. 발치 시 치근 사이 중격은 보존하 으며,

발치 후 치근단사진을 통해 치근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

다. 발치 후 발치와 협측에서 점막피판을 거상하여 치조골

을 노출시키고 발치와에 입자형태의 골이식재인 Bio-Oss

(Geistlich Biomaterials, Wolhuser, Switzerland)를 이식하

으며, 골이식재는 발치와 상연까지 채웠다. 이식 후 점막피

판을 이용하여 골이식재를 완전히 덮고 피판을 긴 하게

봉합하 다.(Fig. 1) 하악의 반 쪽 조군측에서는 어떤

처치도시행하지 않았다. 

시술 후 1주째 봉합사를 제거하 으며, 2주 간격으로 실

험군과 조군 양측의 방사선사진을 촬 하여 계 구치

인 제3소구치의 맹출을 관찰하 다. 방사선사진은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평행기법으로 촬 하 으며 제3소구치 치

관의 최정점과 제4소구치 치관의 최정점 사이 수직거리를

측정하 다.(Fig. 2) 임상적으로 치은위로 드러난 치관의

높이를 비교하 다.

통계학적 분석으로 Mann-Whitney 검정을 사용하여 실험

군측과 조군측에서 측정한 시기별 제3소구치 치관높이

를 비교하 다. 

Fig. 1. A. Clinical features before treatment. 

B. Clinical features after extraction of the primary 3rd molar. 

C. Clinical features after filling the extraction sockets with Bio-Oss particles. 

D. Clinical features after treatment.

Fig. 2. Measurements of tooth eruption levels

made on periapical radiograph. 

D: tooth eruption level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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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모든 실험동물이 시술 후 양호한 치유상태를 보 다. 시

술 4주 후 촬 한 방사선사진에서 조군측과 실험군측 모

두에서 제3소구치의 맹출이 방사선사진에서 관찰되었으

며, 실험군측에 이식된 Bio-Oss는 발치와 부위에서 안정되

게 생착된 상태를 보 다.(Fig. 3) 시술 후 8주 때 조군측

에서는 제3유구치의 치근흡수와 동시에 제3소구치의 상방

으로의 맹출이 관찰되었고, 실험군측에서는 제3소구치가

이식된 골이식재를 통과하여 상방으로 맹출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Fig. 4) 시술 후 12주 때 조군측에서는 제3유

구치가 제3소구치의 맹출에 따른 동요도가 증가하여 자연

탈락되면서 치은 밖으로 노출되었고, 실험군측에서는 이

식한 골이식재가 소실되면서 제3소구치의 치관 일부가 치

은 밖으로 노출되었다.(Fig. 5) 시술 후 16주 때 구강 내로

나타난 제3소구치는 조군과 실험군 양측에서 비슷한 맹

출높이를 보 으며, 제3소구치 치근형성 정도도 양측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실험군측에서 골이식재는 제3소

구치 치관 주위에 일부 남아 있는 것이 관찰되었지만 부

분 소실되었다.(Fig. 6) 시술 후 20주 때 양측에서 모두 제3

소구치는 상악 합치와 교합이 시작되었다. 실험군측에

서 잔존 골이식재는 방사선사진에서 부분 관찰되지 않

았다.(Fig. 7) 시기별 제3소구치 치관높이 평가에서 모든 시

기에 있어서 조군과 실험군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

지않았다.(Table 1)  

Fig. 3. Periapical radiographs taken 4 weeks after treatment.

A. Control side. B. Experimental side.

Fig. 4. Periapical radiographs taken 8 weeks after treatment.

A. Control side. B. Experimental side. 

Fig. 5. Periapical radiographs taken 12 weeks after treat-

ment. A. Control side. B. Experimental side.

Fig. 6. Periapical radiographs taken 16 weeks after treat-

ment. A. Control side. B. Experimental side. 

Fig. 7. Periapical radiographs and clinical features tak-

en 20 weeks after treatment. A, C. Control side. B, D.

Experimental side.

A B A B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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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Bio-Oss 이식재를 통하여 정상적인 치아맹출이 이루어지

는지를밝히는본실험에서실험동물의선정은매우중요하

다. 치조골의구조, 치아수, 치아맹출시기등에서있어서

사람과 비슷한 동물은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

서 개가 치아맹출에 관한 연구에 흔히 사용되어 왔다5,20-22.

개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치악으로 태어나 유치기를 거

쳐 구치로 교환을 한다. 그러나 개는 사람보다 더 많은

치아 수를 가진다. 즉 28개의 유치와 42개의 구치를 가진

다. 사람보다 치아의 맹출 및 교환이 빨라서 유전치가 먼저

생후 2-3주경에 맹출하고, 다음으로 유견치와 유구치가 맹

출하며, 마지막 3번째 유구치는 생후 8-12주경에 나와 28개

의 유치열을 완성한다. 구치 교환은 생후 3개월부터 시

작하고, 5개월이 되면 모든 유치가 빠지게 되며, 늦어도 7-8

개월이면 42개의 모든 구치를 가진다23. 따라서, 본 실험

은 생후 10주된 개를 선택하 고, 실험을 시작한 후 6 주 때

제3소구치의맹출을 방사선사진에서관찰할 수있었다.

본 실험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치조골에 이식한Bio-

Oss를 통하여 정상적인 치아의 맹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즉, 발치한 치조와에 Bio-Oss를 이식한 부위와 자연적

인 치아맹출이 진행된 부위에서 치아맹출 속도에 있어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골이식을 시행한 부위로 치아맹

출이 가능함을 보여준 이전 동물실험과5 같은 결과를 보여

주면서 동시에 맹출속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치아의 맹출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향을 받

을 수 있다. 즉, 치아맹출 과정 중에 치배에 가해진 외상이

나 감염, 심지어 그로 인한 반흔조직에 의해서도 맹출은

향을 받을 수 있고, 낭종이나 양성 종양 등에 의해서도

향을 받게 된다24-26. 또한, 미성숙 치배 상방의 치조골과 치

은의 상태 및 양에 따라 맹출의 방향이나 양상이 달라 질

수 있다27.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치조골에 이식한 Bio-Oss

가 치아맹출에 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이식한 Bio-Oss가 치아의 맹출에 방해를 주지 않음

을 보여주었다. Bio-Oss는 송아지 뼈를 무균적으로 채취하

여 에틸렌다이아민 등으로 화학처리하고 단백질 등의 유

기질을 추출시킨 후 고온멸균한 무기질이다. 사람의 망상

골과 매우 유사한 화학적인 조성과 형태, 초미세구조를 보

인다. 사람의 골과 유사한 구조 때문에 매우 높은 골전도성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Bio-Oss 를 골결손 부위에 넣

을 경우 주변에서 골개조가 일어나면서 Bio-Oss 주변에 골

형성이 일어나고 또한 Bio-Oss는 흡수되면서 골로 치된

다25. 본 실험의 관찰에 의하면 Bio-Oss가 있는 부위로 치아

맹출이 이루어지면 흡수되면서 소멸되어 치아맹출에 방해

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는 사람보다 조

직재생속도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Cardaropoli 등28은

개에서 발치한 부위의 창상을 관찰한 결과 발치창 부위에

서 2주 후 골형성이 시작되고, 4주 후에는 발치창의 88%가

무기질 골로 치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개의

발치창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 4주 후 골이식재를 통해 이

루어진 치아맹출이, Bio-Oss 주위에 무기질 골이 형성되었

고 형성된 무기질 골과 Bio-Oss 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시

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순구개열을 가진 환자의 교정치료계

획에 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치조열 부위로 미맹출치아의

이동을 계획할 경우 치조열 부위를 Bio-Oss 골이식으로 치

조골의 연속성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골이식 부위로 정상

적인 치아맹출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치아가 상실된 부위 치조골의 폭이 너무 좁아 교정적 치아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Bio-Oss 로 수평적 골증 를 시

행하고 치아이동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5,29.향

후 Bio-Oss 이식이 치아맹출 및 교정적 치아이동에 미치는

향에 관한 임상적인 연구를 통해 더 검증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에 한 예비실험으로서 의의가 있

다고 본다.

Ⅴ. 결 론

생후 10주경의 어린 강아지 5마리에서 하악의 제 3 유구

치를 발치하고 발치와에 Bio-Oss를 이식한 부위와 자연적

인 치아맹출이 진행된 부위에서 치아맹출의 시기 및 속도

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치조

골에 이식한 Bio-Oss를 통하여 정상적인 치아의 맹출이 이

루어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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