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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정성 보철물에서 임시 수복물은 지대치 형성 후 최종 
수복물 제작 기간 동안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을 보호하

고 심미와 저작 기능을 회복시키며 대합치의 과맹출 및 
인접 치아의 이동을 방지한다. 최적의 임시 수복물은 생
물학적, 기계적, 심미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임시 수
복물 제작용 레진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재료

의 강도, 열 발생 정도, 제작 과정 중 체적 안정성, 변연 적
합성,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여부 등이다. 또한 만족할 
만한 심미성과 적절한 색조, 변색 저항성, 광택, 재료의 

표면 거칠기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1,2 
임시 수복 재료는 화학적 조성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

눌 수 있다. polymethylmethacrylate (PMMA) 및 poly-
ethyl/butyl methacrylate (PEMA)를 포함하는 meth-
acrylate 또는 acrylic resin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 및 bi-
sphenol A-glycidyl dimethacrylate (Bis-GMA), urethane 
dimethacrylate (UDMA)와 같은 dimethacrylate 또는 
bis-acryl/composite resin을 기반으로 하는 재료로 구분

할 수 있다.3

전통적으로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는 방법은 PMMA 
계열의 자가중합형 레진을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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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는 직접법과, 삭제된 
석고 모형 상에서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는 간접법이 있
다. 최근에는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CAM) 시스템의 발전으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 수복물을 디자인하고 가공 기
계를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보다 제작

과정이 단순하고 가공 정밀도가 높아졌다.4 이러한 가공 
방식은 절삭 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과 적층 가
공(additive manufactur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절삭 
가공법은 미리 중합한 PMMA 블록을 이용하여 재료 표
면의 다공성을 방지하고 소량의 잔존 유리 단량체로 화
학 물질에 대한 환자의 노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기계적 성질, 마모 저항성을 보인다.6 하지만 절삭 
공구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며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

며 절삭 공구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다.7

적층 가공법은 재료를 한 층 한 층 적층해서 물체를 형
성해가는 제작 방식으로, 기존의 공구를 사용한 가공 방
식에 비해서 빠르고 가격이 저렴하며 재료의 낭비가 없다

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8 3D 프린터는 출력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SLA (StereoLithography Apparatus),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DLP (Digital Light Process-
ing), LCD (Liquid Crystal Display) 방식 등이 있다.9

DLP 방식의 출력은 SLA와는 달리 포인트 경화가 아
닌 단면 층을 경화시키므로 제작 속도가 빠르다. 세밀

한 표면조도와 정밀도가 있는 조형을 만들 수 있어 복잡

한 형상의 치과용 보철물과 같은 소형 제품과 높은 정밀

도를 요구하는 제품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LCD 방식

의 3D 프린터의 사용도 증가하였다. DLP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광원 유형이다. 
LCD를 사용하여 UV 광선을 선택적으로 마스킹하여 수
지의 선택된 영역만 레이어에서 경화되도록 한다. LCD 
밀도가 높을수록 마스크에 사용 가능한 픽셀이 더 많아

져 더 선명한 이미지와 더 높은 해상도의 부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량 생산과 대형 부품의 정확한 
인쇄가 가능하다.10,11

최종 수복물과 비교하여 임시 수복물은 표면 거칠기가 
더 높고 변연 적합이 낮아 표면에 더 많은 치태 침착이 발
생한다. 표면의 거칠기는 세균 부착에 중요한 임상적 중
요성을 가진다. 거친 표면은 기질 표면적이 증가, 세균 군
집에 용이한 환경과, 세균 군집의 탈락 방해 등이 세균 접

착 및 군집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한다.12,13 충분한 연마

는 표면 거칠기와 치태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14

마무리 및 연마 절차는 심미성과 매끄럽고 광택이 나
는 보철물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연마 
작업은 적절한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표면을 처리하

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에는 실리

콘 팁, 다양한 입자 크기의 연마 팁 및 재료 표면의 화학 
물질 사용이 있다.15-17 시중에는 다양한 연마 방법이 나와 
있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시스템인지 결정하기가 어
려우므로,16,18,19 연마 정도에 따른 재료의 표면 거칠기와 
이에 따른 세균 부착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 수복물의 제작 방식(Con-
ventional, CAD/CAM PMMA milling, DLP 3D print-
ing, LCD 3D printing)과 표면 연마 정도(No polishing, 
#400, #800)에 따라 표면 거칠기와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의 부착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임시 수복용 레진 시편 제작

총 120개의 원통형 임시 수복 레진 블록(10 × 10 × 2.5 
mm)을 제작하였고, 제작 기준에 따라 전통적인 PMMA 
resin을 이용한 제작법(Conventional), CAD/CAM을 이
용한 절삭 가공법(Milling), 3D printer resin을 이용한 적
층 가공법(DLP, LCD)으로 군을 분류하였고, 각 군당 30
개의 시편을 배정하였다(Table 1, 2). 각 시편은 다음과 
같은 제작 과정에 따라 제작하였다.

1)  전통적인 아크릴 레진을 이용한 제작법(Conven-
tional): 직경 10 mm, 높이 2.5 mm 크기의 원형 구멍

을 뚫어 제작한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PMMA 계
열의 자가중합형 resin (Tokuso Cure fast, Tokuyama 
Dental, Tokyo, Japan)을 중합하여 10 × 10 × 2.5 
mm 크기의 레진 블록을 30개 제작하였다.

2)  CAD/CAM을 이용한 절삭 가공법(Milling): CAD/
CAM PMMA resin block (Kuwotech PMMA, Ku-
wotech, Gwangju, Republic of  Korea)을 milling 
machine (Promill, Protek korea, Deajeon, Republic 
of  Korea)으로 10 × 10 × 2.5 mm 원통형 레진 블
록을 30개 제작하였다.

3)  DLP, LCD 3D printer를 이용한 적층 가공법(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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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CAD software (Meshmixer, Autodesk)를 이
용하여 10 × 10 × 2.5 mm 원통을 디자인하였다. 위 
디자인을 STL 파일로 전환 후 printer software에 
전달하여 spure를 달고 슬라이싱하였다. DLP 3D 
printer (Vittro Lite, 3delight, Hwasung, Republic 
of  Korea), LCD 3D printer (Vittro L35, 3delight)
를 이용하여 액상의 광중합 resin (DIOnavi-C&B, 
DIO Implant, Busan, Republic of  Korea)을 100 
µm의 출력 두께로 수직 위치에서 30개의 시편을 출
력하였다. 모든 시편은 에탄올 용액을 이용하여 세
척하였고, 광중합기(Vittro Q50, 3delight)로 8분간 
후처리하였다.

표면 연마

모든 시편은 실리콘 카바이드(SiC) 연마지를 이용하

여 균일하게 연마하여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통일시키

고자 하였다. 연마를 하지 않은 군(No Polishing; NP), 
#400 grit까지 SiC 연마를 시행하는 군(#400), #800 grit
까지 SiC 연마를 시행하는 군(#800), 총 3개의 군으로 나
누었고 최종적으로 각 군당 10개의 시편을 배정하였다. 
#120, 400, 800 grit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10 × 10 × 2 
mm 시편 사이즈가 되도록 연마하였다. 모든 시편 사이

즈는 digital vernier caliper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NP 
군은 한쪽 면만 #120 grit SiC로 연마를 시행하여 10 × 
10 × 2 mm 시편 사이즈가 되도록 연마하였다. 시행한 
면과 시행하지 않은 면을 구분할 수 있게 분류하여 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 #400 군은 원통의 한 면을 SiC 연마

지를 이용하여 #120, 400 grit까지 연마하였다. #800 군
은 원통의 한 면을 SiC 연마지를 이용하여 #120, 400, 800 
grit까지 연마하였다. 모든 군의 시편은 10분간 증류수로 
초음파 세척하였고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Fig. 1).

Table 1. Material used to fabricate the provisional restoration

Method Material Type Manufacturer
Conventional Tokuso Cure fast Polymethyl methacrylates Tokuyama Dental, Tokyo, Japan

Milling Kuwotech PMMA Polymethyl methacrylates Kuwotech, Gwangju, Republic of  Korea
DLP DIOnavi-C&B bis-acryl DIO Implant, Busan, Republic of  Korea
LCD DIOnavi-C&B bis-acryl DIO Implant, Busan, Republic of  Korea

Table 2. Machines used for Milling and 3D printing

Method Material Manufacturer
Milling Promill Protek korea, Deajeon, Republic of  Korea
DLP Vittro Lite 3delight, Hwasung, Republic of  Korea
LCD Vittro L35 3delight, Hwasung, Republic of  Korea

Fig. 1. Resin block group NP, #400, #800 polished 
with SiC paper.

Effect of fabrication method and surface polishing on the surface roughness and microbial adhesion of provisional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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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 측정

표면 거칠기는 표면조도측정기(Surftest Extreme SV-
3000S4, Mitutoyo, Kanagawa, Japan)를 이용하여 Ra와 
Ry를 측정하였다. Ra 값은 표면조도측정기로 기록한 표
면의 평균 거칠기 값을 의미하고 Ry 값은 단면 곡선의 최
저점과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칠기의 최대값

을 의미한다. 최초의 표면 거칠기 측정 전, 모든 시편은 
10분간 증류수로 초음파 세척하였다. 표면조도측정기의 
컷 오프(cut-off)	λc는 0.8 mm로, 측정 길이는 5 mm로 
설정하였다. 시편을 표면조도측정기에 고정시킨 뒤, 0.2 
mm/s의 속도로 움직이는 바늘로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각 시편마다 3번씩 스캐닝하여 Ra 값과 Ry 값을 기록하

였다.

세균 배양 및 부착

냉동 보관된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를 1.5 
ml 채취하여 13.5 ml BHI 액체 배지에 접종하여 24시

간 호기성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biophotometer 
(ELX800, BioTek Instruments, Vermont, USA)를 이용

하여 액체배지에 부유 시 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

였다. OD 값이 0.33 으로 관측되었고, 타액 내 세균 농도

(1 × 108)와 비슷한 수치로 만들기 위해 0.3 ml S. mutans 
부유액을 이용하였다. 각 군당 3개의 시편을 추출하였

고 세균 부착 실험 전 각각의 시편을 EO 가스를 이용하

여 멸균시킨 뒤, 24-well에 넣어 1 ml 인공타액에 37°C
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타액 박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공타액은 Artificial Saliva (TB0927, 
TMALAB, Goyang,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하였다. 
각 well의 시편을 1 ml씩의 PBS로 3번 세척 후, 시편이 담
긴 24-well에 각각 0.3 ml의 S. mutans 부유액과 0.7 ml의 
인공타액을 넣고 4시간 동안 37°C에서 호기성 배양하였

다. 부착되지 않은 S. mutans를 제거하기 위해 1 ml씩의 
PBS 로 다시 3회 세척하였다.

세균 부착도 관찰

부착된 세균을 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앞선 각 군당 3
개의 시편을 선택하여 고정액에 고정시켜 주사전자현미

경(S-4800, Hitachi, Chiyoda, Japan) 사진을 촬영하였다. 
각각의 표면에서 임의로 3 장의 고배율 사진(×4000)을 

촬영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20.0 program (IBM SPSS Statistics 
v20.0l, IBM, Armonk, USA)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임
시 수복물의 제작 방식과 연마 정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

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 (P	=	0.05)를 이용하

여 검정하고 Scheffe test (P	=	0.05)를 통해 사후 검정하

였다.

결과

표면 거칠기 Ra와 Ry는 제작 방식(P	=	0.00)과 연마 정
도(P	=	0.00)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두 변수 간 
상호작용(P	=	0.00)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
과, 표면 연마 정도(NP, #400, #800)에 따라 Ra 값에 있
어 Conventional, DLP, LCD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Milling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y 값에 
있어 Conventional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Milling, 
DLP, LCD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작 방
식(Conventional, Milling, DLP, LCD)에 따라 Ra 값에 
있어 NP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400, #800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y 값에 있어 NP, #800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400 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Fig. 2).

주사전자현미경 사진 촬영을 통해 세균 부착 수준을 
보기 위해 각 시편을 촬영한 결과, S. mutans 부착은 연마

를 진행할수록 그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DLP, LCD 군에서 Conventional, Milling 군보다 세균 
부착 양상이 적었다(Fig. 3 - 5).

고찰

치과 재료의 마모는 구강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식단과 타액은 수복 재료와 반응하여 구조를 손
상시키고 물리적,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단한 구강 조직의 거칠기는 구강 미생물의 부착과 유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치은 연상의 표면 거칠기는 
치태 형성을 증가시킨다. 거친 수복물 표면에 치태 축적

이 증가하면 치주 조직에 염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부적

절한 연마는 거친 표면 형성을 유발하여 더 많은 치태 축

Jung YH, Kong HJ, Kim 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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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치주 조직 염증을 유발한다. 적절하게 진행된 연마

는 수복물이 구강 내에서 적절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 하
는 중요한 과정이다.20,21

수많은 생체 내 연구에서 표면 거칠기가 치은연상 치태 
형성 및 치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거친 표면

(치관, 임플란트 지대치)은 더 많은 치태(두께 영역 및 집
락 형성 단위)를 축적하고 유지한다. 며칠 동안 치태가 형
성되면 거친 표면에는 운동성 유기체와 스피로헤타의 비

율이 증가하는 성숙한 치태가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거
친 표면을 가진 치관은 염증이 있는 치주로 더 자주 둘러

싸여 있으며, 출혈 지수가 높고 열구액 생성이 증가하며 
조직학적으로 염증이 있는 조직이 특징이다. 다공성, 강
도, 유지력, 청결성, 심미성, 편안함, 바람직한 윤곽, 적절

한 흠집, 조화로운 교합 및 색상 안정성이 있는 윤기 있고 
매끄러운 표면은 잘 통합된 임시 수복물에 기여하는 요
소이다.22

Table 3.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and maximum peak to valley roughness 
height (Ry). Different uppercase, lowercase letters deno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materials

Group Polish Ra (Mean ± STD/µm) Ry (Mean ± STD/µm)
Conventional NP 3.53 ± 0.20A 33.30 ± 2.76a

#400 1.03 ± 0.04BCD 11.82 ± 0.70bc

#800 0.65 ± 0.02DE 14.75 ± 1.31b

Milling NP 0.79 ± 0.04DE 8.78 ± 0.69bcd

#400 0.72 ± 0.02DE 9.13 ± 0.58bcd

#800 0.46 ± 0.01E 7.02 ± 0.48cd

DLP NP 1.29 ± 0.76BC 10.70 ± 1.08bcd

#400 0.75 ± 0.02DE 5.09 ± 0.09cd

#800 0.45 ± 0.01E 3.71 ± 0.20d

LCD NP 1.35 ± 0.07B 15.53 ± 2.01b

#400 0.85 ± 0.03CDE 10.65 ± 0.47bcd

#800 0.46 ± 0.01E 9.19 ± 0.87bcd

Fig. 2. Effects of Fabrication method and polishing on average surface roughness (Ra) and maximum peak to valley 
roughness height (Ry). Different uppercase letters denot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materials.

M
ea

n 
Ra

 (µ
m

)

5

4

3

2

1

0

Conv
entio

nal
Millin

g
DLP LC

D

Fabrication method

NP         #400         #800

M
ea

n 
Ry

 (µ
m

)
50

40

30

20

10

0

Conv
entio

nal
Millin

g
DLP LC

D

Manufacture method

NP         #400         #800

Effect of fabrication method and surface polishing on the surface roughness and microbial adhesion of provisional restoration



154 J Dent Rehabil Appl Sci 2024;40(3):149-58

표면 거칠기 매개변수 Ra는 기준 길이 내 표면의 평균 
거칠기 값을 의미하고 치과 문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매개변수이다.23,24 그러나 Ra만으로는 표면을 
구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매개변수(Rq, Ry 또는 Rz)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

로 표면 마감을 적절하게 지정하려면 Ra 외에 다른 매개

변수도 사용해야 한다.24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a와 단면 곡선의 최저점과 최고점까지의 높이

를 나타내는 거칠기의 최대값을 의미하는 Ry에 대해 표
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치태 예방과 관련하여 치아 수복물의 Ra 0.2 µm 표면 
거칠기를 목표로 해야 하고,25 Wietnam과 Eames26는 표
면 거칠기가 0.7 - 1.44 µm인 시편에서 치태 축적이 발생

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Ra 값은 모든 시편

에서 0.2 µm 이상이므로 최대 #800 girt 연마 정도는 단
기 임시 수복물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27 치과 기공소 작
업의 지연, 복잡한 치료 계획의 장기화 또는 환자의 부재

로 인해 영구 수복물의 전달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주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8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임시 수복물 제작 방법(Con-
ventional, Milling, DLP, LCD)과 표면 연마 정도(NP, 
#400, #800)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고 비교하였

다. 표면 거칠기 Ra와 Ry에 대하여 제작 방법과 표면 연
마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제작 방법과 표면 연
마 둘 다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연마 여부와 관계없이 Conventional 군이 가장 
거친 표면 거칠기를 보였다. 연마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Milling 군이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를 보였고 연마를 시
행해도 Ra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Milling 제
작 방식이 미리 가공된 PMMA block을 이용하고 bur를 
통한 기계적 가공으로 인해 출력물 그대로도 낮은 표면 
거칠기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연마를 시행한 
경우 DLP 군이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를 보였다. LCD 
군은 표면 거칠기가 DLP 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LCD 군의 표면 거칠기의 평균

값은 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Conventional 군은 디지털 방식(Milling, 

DLP, LCD)으로 제작된 군보다 표면 거칠기가 더 높았

다.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

다.29-31 CAD/CAM Milling 제작 방식이 Conventional 
제작 방식보다 표면 거칠기가 낮다고 보고하였고,31 디지

털 방식(Milling, DLP, LCD)으로 제작된 임시 수복물보

Fig. 3.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on NP group 
resin surface at ×4000 level. (A) Conventional, (B) Mill-
ing, (C) DLP, (D) LCD.

A B

C D

Fig. 4.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on #400 
group resin surface at ×4000 level. (A) Conventional, (B) 
Milling, (C) DLP, (D) LCD.

A B

C D

Fig. 5. SEM evaluation of bacterial adhesion on #800 
group resin surface at ×4000 level. (A) Conventional, (B) 
Milling, (C) DLP, (D) LC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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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nventional 방식으로 제작된 PMMA resin에서 더 
높은 표면 거칠기를 보고하였다.32 또한 Semoneti 등33에 
의하면 3D printing으로 만든 임시 수복물의 표면 거칠

기를 기존 기술로 제작한 acrylic resin 및 bis-acryl resin 
임시 수복물의 표면 거칠기와 비교하였을 때, printing된 
그룹보다 Conventional 제작 방식에서 더 높은 표면 거
칠기를 발견하였다. 이는 NP 군에서 Conventional 군이 
Milling, DLP, LCD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Conventional 군의 표면 거칠기가 
높은 것은 시편 제작 시 액상과 분말을 손으로 혼합하여 
함유된 기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30,34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식 (Milling, DLP, LCD)으로 
제작된 군간 연마 후 표면 거칠기 Ra와 Ry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Conventional 군은 #800 SiC paper
까지 연마해야 Ra에서 위의 디지털 방식(Milling, DLP, 
LCD)으로 제작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Ry는 #800 SiC paper까지 연마해도 디지털 방식

(Milling, DLP, LCD)으로 제작된 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는 임상적으로 Conventional 군이 다른 군보다 
연마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DLP 
와 LC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임상

적으로 출력 방식 간 표면 거칠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D/CAM Milling과 Conventional 제작 방식 사이

의 박테리아 집락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Conventional 
제작 방식보다 Milling 및 3D printing 제작 방식에서 낮
은 S. mutans 부착을 보였다.35 반대로 Conventional 제
작 방식보다 3D printing 제작 방식이 임시 수복물에서 
S. mutans 부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
구도 있었다.33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여 시편에 배양된 부착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연마를 진
행할수록 세균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bis-acryl resin을 이용하여 3D printing한 DLP, LCD 군
이 PMMA resin을 이용하여 제작한 Conventional, Mill-
ing 군보다 세균 수가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적으로 충분한 연마가 수행되어야 세균의 부착이 감
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 사용

된 시편은 평평한 표면을 포함하는 디스크 형태로 준비

되었지만 치아 형태의 요철 및 돌출로 인해 효과적인 연
마 공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거칠기와 세균 부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진행된 S. mutans 

부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착 양상만을 확인한 점이다. 셋째로 본 연구의 결
과를 확증하고 박테리아 부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임시 수복물의 제작 방식과 표면 연마는 표면 거칠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Conventional 군, DLP 군, LCD 군에서는 NP에서 표
면 거칠기가 높았다.

Milling 군에서는 연마정도가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

적층 가공법으로 제작하는 DLP 군, LCD 군은 연마정

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결과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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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수복물의 제작 방식과 표면 연마가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에 미치는 영향

정연호 대학원생, 공현준 조교수, 김유리* 교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시 수복물의 제작 방법과 표면 연마가 표면 거칠기와 세균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 실험

을 통해 알아보고자 함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20개의 원통형 임시 수복 레진 블록(10 × 10 × 2.5 mm)을 네 가지 제작 방식(Conventional, CAD/
CAM milling, DLP 3D printing, LCD 3D printing)에 따라 제작하였고, 각 군당 30개의 시편을 배정하였다. 이후 연마

를 시행하지 않은 군(NP), #400 grit SiC 연마군, #800 grit SiC 연마군으로 나누어 10 × 10 × 2 mm 시편 사이즈가 되도

록 연마하였다(n	=	10).	표면조도측정기(Surftest Extreme SV-3000S4, Mitutoyo, Kanagawa, Japan)를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 거칠기 Ra와 Ry를 측정하였다. 각 군에서 3개의 시편을 추출하여 시편을 인공 타액으로 코팅 후, 시편에 Streptococcus 
mutans를 4시간 동안 37°C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한 시편을 고정액에 고정시켜 주사전자현미경(S-4800, Hitachi, Chi-
yoda, Japan) 사진을 촬영하였다. 통계 분석은 표면 거칠기 Ra, Ry에 대해 각각 two-way ANOVA (P	=	0.05)	후 Scheffe 
test (P	=	0.05)로 사후 검정 시행하였다. 
결과: 임시 수복물의 제작 방식과 표면 연마 정도는 표면 거칠기 Ra와 Ry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상호작용 효과

가 있었다. Ra 값은 NP 군에서 제작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Ry 값은 NP, #800 군에서 제작 방식에 따라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DLP와 LCD 군은 모든 연마군에서 Ra, Ry 값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임시 수복물의 제작 방식과 표면 연마는 표면 거칠기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S. mutans 부착에 대해 다른 부착 양
상을 보였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4;40(3):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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