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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abutment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의 
효과적인 세척에 관한 연구

김현경1·조인호2·송영균2*
Hyeon-Kyeong Kim1, In-Ho Cho2, Young-Gyun Song2*

A study on the effective cleaning of healing abutment using 
healing abutment case 

Purpose.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 cleaning of healing 
abutment (HA) using Healing abutment case (HA case) by observing oral micro-
organisms with phase contrast microscope. Materials and methods. 32 patients 
with two or more implants placed in the same jaw, a total of 64 HAs (experimental 
group 32, control group 32) were selected and the control was cleaned with an al-
cohol swab. At the first and second visits, each group was observed before clean-
ing, and the experimental group was additionally observed after cleaning at the 
first visit. A 400× phase contrast microscope was used for the observation of oral 
microorganisms for its amounts.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oral microorganisms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at the first vis-
it, no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xilla or mandible, and buccal 
or lingual surface.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oral microorganisms according to supra-gingival and sub-gingival (P<.05),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clean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P<.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mount 
of oral microorganisms in each group at second visit (P<.05). Conclusion. Healing 
abutment cleaning using healing abutment case solution is more effective than 
simple cleaning with alcohol swab. (J Korean Acad Prosthodont 2022;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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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급격한 인
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령화와 기타 여러 원인으
로 인한 치아 상실은 소화기능의 장애, 부정확한 발음과 안모
의 변형을 초래하여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1-4 치아 상
실의 해결방법으로 틀니나 고정성가공의치와 같은 보철치료
가 주된 치료 방법이었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환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치
아상실의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5,6 치과 임
플란트는 저작이나 발음 또는 심미를 회복시킴으로써 식생활
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7

치과 임플란트 술식의 보편화와 더불어 구강 내 치과 임플
란트와 관련된 구강미생물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
어 왔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치과 임플란트에 존재하고 있는 
구강미생물들이 기본적으로 치아의 구강미생물과 매우 유사
하다고 보고하였고,8 Mombelli 등9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
는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치주질환 원인균과 유사한 미생물을 
발견하였다. 구강 미생물 중 그람 음성 혐기성 세균은 치과 임
플란트 주위 감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제거는 
구강위생상태를 호전시킨다.10 그러므로 치과 임플란트 주변
의 치태와 치면세균막은 자연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어
야 한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보철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주기적인 Healing abutment (이하 HA)의 
풀림과 조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의 HA주변은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치태와 치석이 침착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관리되지 않은 HA는 임플란트를 세균에 
노출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HA를 장착
한 상태에서 환자 스스로가 HA의 주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Jansen 등11과 Steinebrunner 등12은 임플란트의 고정체-
지대주 사이의 간극은 미생물의 노출과 집락형성을 유발하기 
쉬운 부위로 간극을 통한 미생물의 침투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Quirynen 등13은 임플란트 실패의 주요
한 원인으로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치조골 소실과 장기적으
로 지속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들 수 있는데, 세균의 침투는 
임플란트 점막염을 유발하고, 나아가 치조골 소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Jung과 Sim14은 임상적으로 세균 누출로 

인한 세균침투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성공을 방해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
고하였다. 

Tal과 Dayan15은 임플란트 덮개 나사의 조기 노출은 임플
란트 표면과 구강과의 직접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때 노출된 임플란트 표면의 치태축적은 연조직의 염증을 
유발하고 임플란트 점막염이나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을 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미루어 보아 HA주변은 음식물잔사나 구강내 
세균에 의해 염증성 병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병변이 
임플란트 주위점막염(peri-implant mucositis)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16

HA의 주변의 불량한 구강위생은 구강미생물과 밀접한 관계
가 있지만17 대부분의 치과 병·의원에서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보철 제작 시 HA의 풀림과 조임의 과정에서 HA표면을 단순 
알코올 솜 소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임플
란트 식립 환자의 보철 제작 시 제거한 HA의 제 위치선정의 
문제점과 보관의 불편함으로 제대로 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Healing abutment case (OHAC®,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 이하 HA case)는 임플란트 보철제작을 
위하여 다수의 HA를 구강 내에서 제거하였을 때 위치변형 없
이 초음파세척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HA의 세척으로 HA표면의 세균부착 감소에도 도움을 주며 신
속한 위치 선정을 도와줌으로써 효율적인 진료를 가능하게 하
였다. 

본 연구는 HA case를 이용하여 임플란트 보철 제작 시 HA
의 주기적인 풀림과 조임 과정에서 HA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구강미생물의 양을 400배의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성
별, 상·하악, 협·설측, 치은연 상·하방에 따라 세척효과의 차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HA의 세척 후 재 장착 하였을 
때 세균부착이 감소되어, 이것이 임플란트 점막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죽전: 20명, 천안: 12명)에서 동일 악에 2개 이상 임
플란트를 식립 후 보철제작을 위하여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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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 한 후, 참여하고자 동의한 만 
20 - 80대의 32명의 환자(남: 15, 여: 17)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환자를 선별하였다 (Ta-
ble 1, Table 2).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부터 심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실시하였
다 (승인번호: 천안- DKUDH IRB 2019-01-003, 죽전- IRB 
201902-001-001).

본 연구에서는 동일 악에 2개 이상의 치과 임플란트를 보유
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철 제작 시 HA의 표면에 구
강미생물을 채취하여 400배의 위상차현미경으로 양을 비교 
관찰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임플란트 보철제작을 위한 1차 내원 
시 세척 전 미생물을 관찰하였고, 실험군은 세척 후 추가로 관
찰하였다. 1 - 2주 이후 임플란트 보철장착을 위한 2차 내원 
시 두 군의 HA를 구강 내에서 제거 즉시 관찰하였다.

HA case를 이용하여, 환자의 HA를 두 군으로 나누어 소
독하였다 (Fig. 1). 전체 64개의 임플란트 HA중 실험군(각 군
의 위치는 순차적으로 바꾸어 진행)에 포함된 32개의 HA는 알
코올 솜으로 소독 후 HA case에 넣어 초음파 세척기(Derui®, 
OEM, Shenzhen, China)에서 5분간 세척 후 구강 내에 장착
하였다. 이때 세척액으로 0.05% chlorhexidine 소독용액을 
사용하였다. 대조군 32개의 HA는 알코올 솜으로 소독 후 구강
내에 장착하였다.

시료는 총 4부위(구강내에서 HA를 제거 전 협·설, 치은연 
상방 1 mm 지점, 구강내에서 HA를 제거 후 협·설, 치은연 하
방 1 mm 지점)로 나누어 채취하였다. 이때 협·설의 기준은 
HA위에 있는 Regular 표시를 참고점으로 설정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구강내에서 HA의 치은연 길이와 협·설의 
위치를 차트에 기록하였고, 마이크로브러쉬(Microbrush® 
Plus, Microbrush lnternational, Grafton, MA, USA)로 
도말(smear)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마이크로브러쉬 tip을 잘
라 2 ml 생리식염수에서 세균을 분리하였다.

슬라이드글라스(Super MarienfeId Laboratory Glass-
ware, MarienfeId, Lauda-Köniqshofen, Germany)에 
분리한 시료를 0.5 ml 떨어뜨려 커버글라스(DeckgIäser, 
Menzel-Glaser, Braunschweig, Germany)로 덮은 다음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unit: n)

Age - 60 61 - 70 71 - 80 81 - 90
Gender M F M F M F M F

Experiment 3 8 7 4 4 4 1 1
Control 3 8 7 4 4 4 1 1

Total 6 16 14 8 8 8 2 2

Table 2.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Inclusion criteria Exclusion criteria

◦Patients having informed consent about experiment
◦Patients with good oral hygiene
◦Patients with 2 or more implants at  maxilla or mandible

◦Moderate to heavy daily smokers
◦Patients with systemic disease, uncontrolled diabetes, blood disorder, 
      metabolic bone disease, etc.
◦Patients with acute infections, especially periodontal and oral mucosal disease 
      that are not properly treated
◦Pregnant women

https://doi.org/10.4047/jkap.2022.60.1.1

Fig. 1. Healing abutment case (OHAC®, Osstem Implant Co.,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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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형태와 양을 확인하기 위해 400배의 위상차현미경
(DCS6002, Dr. prevent, Seoul, Korea)으로 관찰하였다 
(Fig. 2).

구강미생물의 양은 화면에 나타난 해당 미생물의 수를 세어 
상대적으로 0 - 3도로 판정하였다 (Table 3). 이 때 구강미생
물의 판독은 Chang 등18이 고안한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
강미생물 관찰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실험 결과는 윈도우용 SPSS® Ver 25.0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미생물의 양의 정도를 평균값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여 비교하였고, 군간 비교 등은 Mann-Whitney 
U test, 세척 전·후 비교는 Wilcoxon signed rank test 미
생물의 종류에 따른 비교는 Kruskal-wallis test를 사용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은 5%의 유의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Table 5. Average score of oral micro-organism according to 
cleaning of experimental group

Cleaning N Amounts of bacteria 
Before 512 0.34 ± 0.65
After 512 0.06 ± 0.24

P value < .00*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Table 4. Average score of oral micro-organism according to 
supra or sub gingiva

Group N Amounts of bacteria 
Supra-gingiva 1024 0.39 ± 0.69
Sub-gingiva 1024 0.34 ± 0.69

P value < .03*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Table 3. Evaluation criteria of the amount of microorganism (unit: n)

Degree Cocci Bacilli Filamentous Comma/Spiral
0 none none none none
1 1 - 7 1 - 7 1 - 7 1 - 3
2 8 - 70 8 - 30 8 - 30 4 - 8
3 > 70 > 30 > 30 > 8

결과

1차 내원 시 세척 전 실험군과 대조군에 따른 구강미생물 양
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 상·하악, 협·설측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세척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치은연상,연하에 따른 구강미생
물의 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두 군 
모두 치은연하보다 연상에서 많은 양의 구강미생물이 관찰되
었다 (Table 4).

실험군 세척 전·후에 따른 세균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 (P < .05), 세척 전 보다 후의 구강미생물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Table 5).

2차 내원 시 구강내에서 HA를 제거 즉시 실험군과 대조군

김현경·조인호·송영균Healing abutment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의 
효과적인 세척에 관한 연구

Fig. 2. Phase contrast microscope 
(DCS 6002®, Dr. prevent,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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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score of oral micro-organism according to 
group

Group N Amounts of bacteria 
Experimental 512 0.36 ± 0.68

Control 512 0.48 ± 0.80
P value < .02*

*: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의 따른 세균의 양을 관찰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 < .05), 실험군에서 더 적은 양의 구강미생물이 관
찰되었다 (Table 6).

고찰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치과 임플란트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는 저작이나 심미, 발음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환자 스
스로의 구강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 
등 구강건강에 문제를 야기하며, 임플란트 자체 기능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임플란트 보철과정에서 관리되지 않은 
HA표면은 음식물 잔사나 타액, 치면세균막 또는 미세잔류 조
직 등에 의해 세균의 집락을 초래하여 추후 보철 장착 시 치은
출혈 및 부종, 통증, 골 소실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Rompen 등19은 지대주 나사의 반복적인 조임과 풀림으
로 인한 부가적인 골 소실은 술식 자체 보다는 소독하는 방법
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임플
란트 지대주의 세척과 소독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HA의 세척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지대주 착탈 및 소독방법이 부가적인 골 소실과 연관이 있
다는 결과를 미루어 HA의 효과적인 세척에 대하여 연구하여 
HA의 세척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위상차현미경은 세균을 염색 하지 않고 세균의 형태와 양, 
운동성의 관찰이 용이하며, 조작이 간편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세균의 크기, 모양, 균의 배열관계, 그리고 운동
성 등으로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20 본 연구에서는 
Chang 등18이 고안한 구강미생물을 양과 운동성을 비교 조사
하는 기준을 이용 하여 HA에 부착되어있는 구강 미생물의 형
태와 양을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간편하게 관찰하였다. 

HA의 대조군의 세척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알코올 솜 세
척을 시행하였으며 실험군 세척은 알코올솜 세척에 초음파세
척을 병행하였다. 이때 세척 용액으로 chlorhexidine 0.05%
를 사용하였다. 

초음파 세척은 초음파 발생 시 형성된 와류현상에 의한 진
동을 이용하여 기구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21 Ca-
fruny 등22은 치과용 기구를 손으로 세척하는 것 보다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는 것이 혈액 오염을 감소시킬수 있다고 보고
하였고, Han 등21은 오염된 기구의 세척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단일 방법만 사용한 경우보다는 세척방법들을 복합하여 사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며 초음파 세척기의 사용이 다른 방
법에 비해 세척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A의 표면과 미세한 나사 부위까지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세척하기 위하여 초음파세척을 시행하
였다.

Porras 등23은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서 화학적 방법으로 
다양한 소독제를 사용 하지만 주로 chlorhexidine 용액 또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한다고 보고하였고, Shakespeare 등24은 
chlorhexidine 용액의 상피세포에 대한 영향은 세포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Oh 등25은 0.5% chlorhexidine gluconate-alcohol 
희석액은 대상 균주 모두에서 강력한 살균효과와 더불어 적어
도 28일간 그 유효성이 유지됨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보철제작을 위한 1차 내원 시 실험군의 세척방법으로 ch-
lorhexidine과 alcohol을 병용하여 우수한 살균효과와 더불
어 보철장착을 위한 2차 내원 시에 실험군의 HA 표면에서 세
균부착 감소를 기대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해보면 1차 내원 시 각 군별에 따른 구강미
생물의 양의 비교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같은 조건 환자의 
동일 악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순차적으로 위치를 바꾸어 특
정 부위의 HA가 대조군 또는 실험군으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 
하였다. 이로써 각 군의 초기 설정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치은연상과 연하에 따른 구강미생물의 양 비교는 Table 4
에서와 같이 치은연상, 연하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구강미생물이 치은연하보
다 연상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을 보아 구강내로 노출 되는 부
위를 중심으로 HA의 효과적인 세척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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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rosthodontics6

실험군 세척 전·후에 따른 구강미생물의 양 비교는 Table 5
에서와 같이 실험군 세척 전·후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세척 후 미생물의 양
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보철 제작 
시 구강 내에서 제거된 HA의 세척이 진료실내에서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1차 내원 시 각 군의 방법으로 HA를 세척 후 구강미생물을 
관찰 하였을 때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
은 세척 후 구강미생물을 관찰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조군에서 
HA 세척 후 구강미생물이 관찰되지 않는 것을 미루어 보아 알
코올 솜 세척 또한 신속한 HA의 표면세척과 소독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2차 내원 시 대조군에서 지속적
인 세균의 감소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 단순 알코올 솜 
세척은 신속한 세척효과는 기대 해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세균 
부착감소에는 관여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1차 내원 시 실
험군 HA를 세척 후 추가로 관찰한 이유는 실험군의 세척방법
이 2차 내원 시에도 그 유효성이 지속되어 세균 부착감소에 효
과가 있는지 평가 하고자 실험군에서 세척 후 관찰하였다.

2차 내원 시 각 군별에 따른 구강미생물의 양 비교는 Table 
6에서와 같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실험군에서 미생물의 양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1차 내원 시 실험군의 세척에서 효과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유효성이 2차 내원 시 지속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초음파세척으로 세척한 실험군의 방법이 HA
의 표면활택에 영향을 미쳐 2차 내원 시 세균 부착감소에 영
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HA case를 이용한 HA의 세척 방법은 조작이 간편하고 다
수의 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구강 내에서 제거한 HA의 분실과 
위치선정의 착오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정확한 제 위치선
정에 도움을 주며 신속한 HA의 세척으로 진료의 효율을 극대
화 시킨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HA case를 이용한 
HA의 세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HA의 세척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아, 연구설계 및 연구결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이
의 실질적인 임상적용을 위해 다양한 세척 용액과 세척 방법
의 비교실험이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이용한 세척 방법 
이외의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세척들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1차 내원 시 실험군 세척 전·후 비교에서 
세척 후가 세척 전보다 구강미생물의 양이 적었고, 보철장착
을 위한 2차 내원 시 단순히 알코올 솜 소독만 진행한 대조군
에 비해 HA case를 이용하여 알코올 솜 소독과 초음파세척을 
함께 시행한 실험군에서 구강미생물의 양이 적게 관찰되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HA의 통상적인 알코올 솜 세척 보다는 
HA case를 이용하여 알코올 솜 세척과 초음파세척을 병용한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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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abutment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의 
효과적인 세척에 관한 연구
김현경1·조인호2·송영균2*
1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구강보건학과, 2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목적: 본 연구는 Healing abutment case (HA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 (HA)
의 효과적인 세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구강 미생물을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임플란트를 동일 악에 2개 이상 식립 한 32명의 환자, 총 64개의 HA (실험군 32, 대
조군 32)를 선정하여 실험군은 알코올 솜으로 세척 후 HA case에 넣어 0.05% chlorhexi-
dine 소독용액을 담은 초음파세척기에서 5분간 세척하였고, 대조군은 알코올 솜으로 세척
하였다. 관찰 시기는 1차, 2차 내원 시 각 군을 세척 전 관찰하였고, 실험군은 1차 내원 시 세
척 후 추가로 관찰하였다. 이 때 미생물의 양에 대하여 400배의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하였
다. 결과: 1차 내원 시 각군의 구강미생물 양을 관찰한 결과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 상·하악, 협·설측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치은연상, 연하에 따른 구강미생물 양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실험군 세척 전·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2차 내원 시 각 군별 비교에서 구강미생물 양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결론: Healing abutment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의 세척은 단순 알코올
솜 세척에 비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2022;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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