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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인들이흔히장착하고있는의치는저작이나발음또는심

미 등의 기능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노인들의 식생활, 양 섭

취에큰공헌을하고있다. 하지만, 연령의증가에따른활동의

제약이나시력감퇴, 의욕저하등의원인으로의치관리에소

홀하게 되어 의치상태가 불량하게 된다. 불결한 의치는 의치

상에 잔류된 음식물 잔사의 부패나 구강내 조직세포, 또는 타

액, 세균들에 의해 악취를 풍기고, 이러한 의치를 계속 장착할

경우의치구내염을유발시키기도한다.
구내염은외상에의해발생하거나, 구강내의진균류와호기

성, 혐기성 세균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불결한 의치에서 흔

히 볼 수 있는 의치성 치태와 접한 관계가 있다.1,2 의치 장착

자가 구내염을 갖는 경우, 무증상에서부터 다양한 증상을 나

타내기도하는데작열감, 불쾌한미각, 구강건조, 점막의증식

및출혈, 또는통증을호소하기도한다. 이로인한저작의곤란,
구취로인해사회활동의제한등이초래될수있다. 

의치상에 분포하는 의치 치태를 제거하는 것은 의치구내염

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 외에 의치 장착자들의 구강 위생

에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의치치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칫솔, 초음파, 극초단파 오븐 등을 이용하는 기계

적인방법과의치세정제, 살균제를이용하는화학적방법으로

분류된다.3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단순

히 흐르는 물로 의치를 세척하거나, 칫솔에 세제를 묻혀 의치

를닦는것이다.4 이방법만으로도표면의착색이나잔사, 또는

의치치태를상당부분제거할수있다. 그러나의치의비연마

면과레진치와의치상의경계부위와같이치태침착이용이하

지만 제거되기 어려운 부위를 주의 깊게 닦도록 하여야 한다.5

하지만일부연구자들에의하면일반적인칫솔질과같은기계

적 방법만으로는 침착된 의치 치태를 모두 제거할 수 없다고

하여,6,7 사용의간편함을위해또는더좋은세정효과를얻고자

기계적인방법과더불어화학적치태제거방법인의치세정제

의사용이증가하고있다. 
최근관심을받고있는전리수 (electrolyzed water)는전기분해

에의해pH나산화-환원전위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를
조절하여 생성된 수용액을 말한다. 물에 직류전류를 가하면

이온의이동에의해 pH를변화시킬수있는이온수를만들수

있다. 양극에서는 산화전리수가 생성되며 음극에서는 알칼리

이온수인환원전리수가만들어진다.8 e-WASH (NK Co., Jincheon,
Korea)의생성원리도이와같으며, 수돗물을정화한순수 (deion-
ized water)에 전해조제 (KCl)를 첨가하고 이를 전기분해하여,
또다른형태의알칼리성이온수가만들어진다. e-WASH의물

리화학적성질은비중이일반물과같은1이며, pH는10.5 - 12.7
의 강알칼리성이다. 탄산칼륨이 리터당 1 g 이하로 용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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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본연구는최근개발된알칼리이온수 e-WASH의의치에부착된미생물의치세정효과에 해위상차현미경을이용한미생물관찰법을통하여알아보고자하

다.
연구 재료 및 방법:실험군41개, 조군26개의의치를무작위로선정하여실험군에서는알칼리이온수 e-WASH로, 조군에서는수돗물에5분간침지전, 후의치내면의

치면세균막을채취하 다. 위상차현미경으로구강미생물의형태적, 종류별양과운동성에 하여세정전, 후별구강미생물의상태를관찰하 다. 
결과: 1. 알칼리이온수 e-WASH로의치를세정한실험군에서는세정전보다세정후구균의양, 간균의양, 간균의운동성, 실사균의양, 실사균의운동성, 콤마/나선균의양,
콤마/나선균의운동성등모든조사항목에서감소하 다 (P<.05). 한편 조군에서는구균의양은감소하 으나 (P<.05), 다른조사항목에서는모두세정전, 후간에차이가

없었다. 2. 알칼리이온수 e-WASH로의치를세정한실험군에서는구균의양, 간균의양, 간균의운동성, 실사균의양, 실사균의운동성, 콤마/나선균의양, 콤마/나선균의운

동성등모든조사항목에서수돗물로의치를세정한 조군보다각구강미생물의양과운동성이적게나타났다 (P<.05). 
결론: 위의 결과를 통해 알칼리 이온수 e-WASH가 의치표면의 각종 미생물의 양과 운동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의치세정제로 추천된다. ( 한치과보철학회지

2011;49:138-44)

주요단어:알칼리이온수, 의치세정제, 치면세균막, 미생물, 위상차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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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다량의 유리이온으로 인하여 탁월한 세정력, 강력한 살

균력, 생체안정성이그특징으로알려져있다. 
본연구는최근개발된알칼리이온수 e-WASH로처리한의

치를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의치에 부착된 미생물 의치

세정효과를조사함으로써향후의치의세정에도움을주고자

하 다.

연구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상

의치를 장착하고 정기검진이나 의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국 학교 부속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의치 67개
를연구 상으로하 다 (Table 1).

연구 상은실험군 41개, 조군 26개로무작위추출하 다.
의치세정을 위해 실험군은 알칼리 이온수 e-WASH를 사용하

고 조군에서는수돗물을이용하 다.

2. 연구방법

환자가 장착하던 의치를 꺼낸 후, 미생물의 원활한 채취를

위해의치내면에 2 ml의생리식염수를적용하고, 구강점막조

직과 닿는 부분에서 최소 3군데 이상의 치면세균막을 마이크

로브러쉬 (Microbrush� Plus, Microbrush International, Grafton, USA)
로도말 (smear)하여시료를채취하 다. 소독한슬라이드 라

스 (Super Marienfeld Laboratory Glassware, Marienfeld, Lauda-
Köniqshofen, Germany)에 채취한 시료를 묻히고 커버 라스

(Deckgläser, Menzel -Glaser, Braunschweig, Germany)로덮은다음,
세정전미생물의종류및양, 운동성을확인하기위해400배의

위상차현미경 (Olympus BH-2, Olympus, Tokyo, Japan)으로관찰하

다. 
동일의치를 e-WASH액이담긴의치통에 5분간침지시킨다

음, 내면의 3군데 이상을 마이크로브러쉬로 도말하여 시료를

채취하 다. 소독한슬라이드 라스에채취한시료를묻힌후

커버 라스로덮고400배의위상차현미경으로관찰하여, 의치

세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치 전과 후의 미생물의 종류 및

양, 운동성을비교관찰하 다. 
구강미생물의종류는형태적으로구균 (Cocci), 간균 (Bacilli),

실사균 (Filamentous), 콤마/나선균 (Comma/Spiral)으로분류하여

관찰하 고 양은 화면에 나타난 해당 미생물의 수를 세어 상

적으로0 - 3도, 운동성도1초간움직인거리로0 - 3도로판정

하 다 (Table 2, 3).
조군은 e-WASH액 신 수돗물을 사용하여 실험군과 동

일한 실험을 하 다. 실험군의 의치세정 전, 후의 구강미생물

의 양과 운동성의 결과를 조군의 것과 비교하여 관찰하

다. 이때구강미생물의판독은Chang 등9이고안한위상차현미

경을이용한구강미생물관찰기준을적용하 다.

3. 통계 분석

본실험결과는윈도우용SPSS Ver 10.0 (SPSS Co., USA)를사용

하여각군별, 세정전, 후별각미생물의양과운동성에 하여

그정도를평균값과표준편차로서산출하여비교하 고, 세정

전, 후별비교에서는paired t-test를, 실험군과 조군간의결과치

비교에서는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 다. 통계적 유의성은

5% 유의수준으로검증하 다.

결과

실험군과 조군의치표면의실험전후위상차현미경사진

은Figs. 1 - 4와같았다. 전반적으로세척후에관찰한경우각균

의수치가줄어들었으나 조군보다실험군에서더큰차이가

나타났다. 

1. 구균의 양

구균의양은실험군과 조군에서세정전보다세정후에감

소되었으며 (P<.01), 세정전에서는실험군과 조군간에차이

가 없었으나, 세정 후에는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뚜렷한 차

이로감소되었으며통계적으로유의하 다 (P<.01) (Table 4). 

Table 3. Evaluation criteria of the motility of microorganism
Degree Criteria of the motility

0 no motility
1 weak motility (below 10 ㎛/sec)
2 ordinary motility (10 - 30 ㎛/sec)
3 active motility (over 30 ㎛/sec)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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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Descriptive number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unit: n)
Age - 60 61 - 70 71 - Total
Sex M* F** M F M F M F

Experiment 41 3 3 5 6 12 12 20 21
Control 26 10 1 1 5 5 4 16 10
Total 67 13 4 6 11 17 16 36 31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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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균의 양

간균의 양은 실험군에서는 세정 전, 후 간에 차이가 있었으

나 (P<.01), 조군에서는차이가없었다. 세정전에는실험군과

조군 간에 간균의 양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세정 후에는 실

험군에서 조군보다간균의양이적었다 (P<.01) (Table 5).

3. 간균의 운동성

간균의 운동성은 실험군에서 세정 전, 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차이가있었으나 (P<.01), 조군에서는차이가없었다

(Table 6).

4. 실사균의 양

실사균의양은실험군에서는세정전보다세정후에감소되

었으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P<.01), 조군에서

는세정전, 후간의차이가없었다. 세정전과세정후모두실

험군에서 조군보다 실사균의 양이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P<.01) (Table 7).

5. 실사균의 운동성

실사균의운동성은실험군에서세정전보다세정후에감소

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P<.01), 조군에서는

세정전, 후간에차이가없었다. 세정전에서는실험군과 조

군 간에 실사균의 운동성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세정 후에는

실험군에서 조군보다 실사균의 운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P<.01) (Table 8).

Fig. 1. Phase contrast microscopic images of experimental group upper denture
(×400). A: before cleansing, B: after cleansing.

Fig. 3. Phase contrast microscopic images of control group upper denture (×400).
A: before cleansing, B: after cleansing.

Fig. 2. Phase contrast microscopic images of experimental group lower denture
(×400). A: before cleansing, B: after cleansing.

Fig. 4. Phase contrast microscopic images of control group lower denture (×400).
A: before cleansing, B: after cleansing. 

Table 4. Amounts of Cocci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2.37 ± 0.62 1.61 ± 0.49 0.000*
Control 26 2.50 ± 0.58 2.15 ± 0.61 0.004*

p2 0.382 0.000*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Table 5. Amounts of Bacilli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1.68 ± 0.82 1.17 ± 0.67 0.000*
Control 26 2.04 ± 0.72 1.81 ± 0.61 0.185

p2 0.075 0.000*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Table 6. Motility of Bacilli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0.73 ± 0.50 0.39 ± 0.54 0.000*
Control 26 1.19 ± 0.49 1.15 ± 0.54 0.713

p2 0.000* 0.000*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Table 7. Amounts of Filamentous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1.13 ± 0.85 0.85 ± 0.82 0.040*
Control 26 2.08 ± 0.74 1.85 ± 0.61 0.161

p2 0.000* 0.000*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Table 8. Motility of Filamentous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0.71 ± 0.56 0.24 ± 0.43 0.000*
Control 26 0.92 ± 0.48 0.88 ± 0.52 0.664

p2 0.11 0.000*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A B A B

A B A B



한치과보철학회지 2011년 49권 2호 141

김 미∙최유성∙조인호 알칼리 이온수의 의치 미생물에 한 세정효과에 관한 연구

6. 콤마/나선균의 양

콤마/나선균의양은실험군에서세정전보다세정후에적어

졌으나 (P<.01), 조군에서는세정전, 후간에통계적으로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세정 전에서 콤마/나선균의 양이 실험군

과 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세정 후에는 실험군에서

조군보다콤마/나선균의양이줄어들었다 (P<.01) (Table 9).

7. 콤마/나선균의 운동성

콤마/나선균의운동성은실험군에서세정전보다세정후에

서적어졌으나 (P<.01), 조군에서는세정전, 후간에통계적으

로차이가없었다 (Table 10).

고찰

현 사회에서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인간의수명이연장

되고, 의치를 장착하는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노인환자의

의치장착은 저작이나 심미, 발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세척이나보관또는의치하부조직의지속적인변화에맞추어

의치를계속관리해주어야한다. 이중의치의위생관리는간

단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치장착자의 구

강건강에 문제를 야기하며, 의치의 장착과 기능에 향을 줄

수있다. 불결한의치는의치상의음식잔사나타액, 또는미세

잔류 조직 등에 의한 것으로 세균의 번성을 조장하여 장착시

점막출혈및증식, 불쾌감, 악취등을초래할수있다. 의치장착

환자에서 호발되는 질환인 의치구내염은 구강내의 진균류와

기타호기성, 혐기성세균과 접한관계가있다.1,2

위상차현미경을 이용한 구강미생물의 관찰은 구강미생물

의형태적관찰과운동성관찰이위주가된다. Chang 등9은구강

미생물을위상차현미경으로관찰할때양과운동성을비교조

사하는 기준을 제안하 고, Lee 등10은 구강 내 타액 중 구강미

생물의연령별분포상황을, Lee11는연령별로구강내치면세균

막의 구강미생물 분포 및 운동성의 변화를 보고하 다. 또한

Ku 등12은 치은열구내 치은열구액과 위상차현미경으로 관찰

한 각 구강미생물의 종류별 양과 운동성 간의 상관성을 규명

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료실내에서 의치환자의 동

의를 구해 실험 전과 의치세정 후의 구강미생물의 형태와 운

동성을짧은시간내에간편하게관찰하고자Chang 등9의방법

을사용하 다.
Mäkilä와 Hopsu-Havu13는 연성이장재를 이장한 하악틀니와

열중합아크릴릭레진의상악틀니를장착한 39명을조사한결

과 하악틀니의 85%와 상악 틀니의 44%에서 진균감염이 나타

났다고보고하 으며, Candida albicans가86%로가장흔한진균

이었다고보고하 다. Gusberti 등14은 12명의상악총의치장착

환자의구개점막과의치상에서44개의시료를조사한결과, 전
체치태구성성분중그람양성구균이 60 - 70%, 그람음성간균

이약23%가발견되었다고보고하 다.
의치상에 분포하는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흐르

는 물에 칫솔을 사용해 닦는 기계적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 여러 기능을 가진 약제를 이용하여 의치를 세정하

는 화학적인 방법도 추천되나, 현재 기계적인 방법과 의치세

정제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있다.15

의치세정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치세정제로는

주성분과작용기전에따라 alkaline peroxide, alkaline hypochlorite, 산
제재, 합성세제, 효소제재등 5종류로분류할수있다. 의치세

정제 사용이 미생물의 침입과 의치 치태 형성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이에 한 사용이 증가함에 따

라많은연구가수행되어보고되고있다.3 de Freitas Fenandes 등16

은의치세정제폴리덴트 (GlaxoSmithKline, Brentford, UK)가폴리

아마이드와 폴리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레진으로 만들어진

의치상에형성된Candida alicans의biofilm을제거한다고하 으

며, Glass 등17은 의치세정제인 Medical (Bonyf AG, Vaduz,
Liechtenstein)의사용은 in vitro에서선택된바이러스를포함하여

특정종류의미생물의배제에효과적이라고보고하 다. Chun
등18은효소함유세정제가효소비함유세정제에비해 Candida
albicans를분해시키는능력이높은경향을보 다고보고하

다. 이와 같이 의치세정제의 우수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상

적인 의치세정제의 사용은 의치상과 연성이장재의 물리적 성

질에좋지않은 향을줄수있다고알려져있다.19,20 Kim 등21은

자가 중합형 이장용 레진으로 이장한 열중합 의치상 레진은

의치세정제의 사용 여부나 종류에 따라서 표면경도의 차이는

없었으며 의치세정제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 경도는 감

소하 다고 보고하 다. Jang 등22은 모든 의치세정제는 자가

중합형 아크릴릭 레진계 탄성 의치상 이장재 표면에 기포를

형성하 으며그정도는Lynal (Dentsply, Milford, USA)이가장적

었고, Coe-Comfort (GC, Alsip, USA), Coe-Soft (GC, Alsip, USA), Visco-
gel (Dentsply, Konstanz, Germany) 순으로증가하 다고보고하

Table 9. Amounts of Comma/Spiral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2.00 ± 0.84 1.37 ± 0.86 0.000*
Control 26 2.31 ± 0.79 2.07 ± 0.74 0.056

p2 0.139 0.001*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Table 10. Motility of Comma/Spiral typed microorganism
n Before After p1

Experiment 41 1.21 ± 0.71 0.71 ± 0.68 0.003*
Control 26 1.23 ± 0.51 1.15 ± 0.46 0.425

p2 0.503 0.005
p1: paired t-test, p2: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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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rgensen23은 alkaline hypochlorite계의치세정제는눈이나피부

에해를주며, 금속에 한부식효과가있고의치상레진을탈

색시킨다고하 으며, Kilnger와Lord24은 alkaline hypochlorite계의

치세정제가 이장재의 탈색을 초래하며,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덴트와 클리덴트 (Kobayashi Pharmaceutical, Osaka,
Japan)는 alkaline peroxide계세정제로내부에기포를형성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구강조직이나 의치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의치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

할수있는단순하고편리한세정방법이요구된다.  
최근관심을받고있는전리수 (electrolyzed water)는전기분해

에의해pH나산화-환원전위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를
조절하여 만든 수용액을 말한다. 물에 직류전류를 가하면 이

온의이동에의해 pH를변화시킬수있는이온수를만들수있

다. 양극에서 생성된 물은 H+이온의 증가로 pH가 감소되며,
ORP가증가하게되어강한산화성의상태가되어산화전리수

가생성되고, 음극에선OH-이온의증가로pH가상승하여환원

성의알칼리이온수가된다.8 전리수의ORP는다른수용액보다

매우 강한 pH 의존성을 나타낸다. 전리수는 일반 화학약품과

는 달리 유해한 잔유물이 생성되지 않고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25 내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수로 돌아가려는

특성을가지고있어미생물제어에전리수를이용하려는새로

운시도가진행되고있다. 2000년 에접어들어특히산화전리

수가 식품의 표면 미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원균 제어

에도효과가있다고보고되기시작했다. Sharma과Demirci26는산

화전리수가E. coliO157:H7을비롯하여각종식중독균과병원성

세균을매우효과적으로살균할수있다고하 고, Kim과Lee27

는양극산화전리수에그람양성세균과그람음성세균을각각

15초이내노출시켰을때 부분의세균이사멸되었다고보고

하 고, Jeong 등28은산화전리수는Salmonella typhimurium등12균
주가초기105 - 106 CFU/ml에서30초이내에모두사멸하는것으

로보고하 다. 
Kwon 등29은강알칼리이온수인GC-100X는과일의표면에부

착한 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세척, 박리에 효과가 있음을 언

급하 으며, Park 등30은환원전리수에 장균과바실러스균을

2분동안반응시켰을때각각약 70%와 61%의세균성장이억

제되었으며포도상구균은환원전리수에 4시간반응시약 44%
가억제되었다고보고하 다. Jin 등31은알칼리전해수나구연

산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병용 처리시 양상치에 오염된 총균

수와 효모 및 곰팡이에 한 살균력은 모든 침지 온도에서 현

저하게증가하 으며, 40℃이상에서는완전하게사멸하는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환원전리수는 일반 물의 입자보다 작은

클러스터를가지고있어일반물보다운동성이높고 상물에

한흡수력과용해력이높다고알려져있어,32 본실험에서의

치장착환자의의치를 상으로 e-WASH의의치미생물에 한

세정효과를 수돗물과 비교하여 연구하 다. e-WASH가 사용

된 실험군에서 구균의 운동성을 제외하고 모든 균의 양과 운

동성에서전, 후를비교하 을때차이가있었다. 즉 e-WASH액

사용시 미생물의 양과 운동성이 현저히 낮아진 반면, 수돗물

이 사용된 조군에서 구균의 양에서만 전, 후의 차이가 있었

다. 그러므로 의치세정시 각 종 미생물의 양과 운동성을 현저

히줄일수있고, 의치세정효과가있는pH = 12.7의알칼리이온

수 e-WASH의사용이권장된다.
그러나알칼리이온수의의치세정효과에 한선현들의연

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의 분석에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이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널리 사

용하는의치세정제와세정효과를비교실험할필요가있으며,
기존의치세정제와달리 e-WASH의세정시간을 5분으로제한

했기 때문에, 시간 별 실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적정 시간

에 한연구도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된다.

결과

최근개발된알칼리이온수 e-WASH의의치세정효과를알아

보기위해실험군41개, 조군26개의의치를무작위로선정하

여 실험군에서 알칼리 이온수에, 조군에서는 수돗물에 5분
간 침지하 고 침지 전, 후에 의치 내면의 치면세균막을 채취

하여, 위상차현미경으로구강미생물의형태적, 종류별양과운

동성에 해서 세정 전, 후별 구강미생물의 상태를 관찰한 결

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알칼리이온수 e-WASH로의치를세정한실험군에서는세

정전보다세정후구균의양, 간균의양, 간균의운동성, 실
사균의 양, 실사균의 운동성, 콤마/나선균의 양, 콤마/나선

균의운동성등모든조사항목에서감소하 다. 그러나수

돗물로 의치를 세정한 조군에서는 구균의 양은 감소하

으나, 다른 조사항목에서는 모두 세정 전∙후 간에 차이

가없었다.
2. 알칼리이온수 e-WASH로의치를세정한실험군에서는구

균의양, 간균의양, 간균의운동성, 실사균의양, 실사균의

운동성, 콤마/나선균의 양, 콤마/나선균의 운동성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수돗물로 의치를 세정한 조군보다 각 구

강미생물의양과운동성이적게나타났다. 
3. 위의 결과를 통해 알칼리 이온수 e-WASH가 의치표면의

각 종 미생물의 양과 운동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므로

알칼리이온수가의치세정제로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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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ing effect of the alkaline ionized water on microorganisms of the denture surface

Young-Mi Kim1, Yu-Sung Choi2, DDS, MSD, In-Ho Cho2*, DDS, MSD, PhD
1Department of Or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and Social Welfare, 

2Department of Prosthodontics & Institute of Dental Science, School of Dentistry, Dankook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leansing effect of recently developed alkaline ionized water, e-WASH, on microorganisms of the denture surface.
Materials and methods: Removable partial and complete denture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of 41 dentures, and the control group of 26. The
denture was immersed in the e-WASH solution (experimental group), or tap water (control group) for 5 minutes. The plaque was collected from the denture surface before and
after immersion, and smeared on the slide glass. Amount and motility of microorganism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morphology and strain of microorganisms, using the
phase contrast microscope. Statistical analysis was accomplished with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at 95% confidence level (P<.05). Results: 1. The amount of
cocci, bacilli, filamentous, spiral/comma, and the motility of bacilli, filamentous, and spiral/comma were decreased after denture cleansing with the alkaline ionized water,
e-WASH (P<.05). But in the control group, only the amount of cocci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P<.05), but no difference from the other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other analysis. 2.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amount of cocci, bacilli, filamentous, spiral/comma, and the motility of bacilli, filamentous, and spiral/comma were smaller
and more inactiv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5).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lkaline ionized water, e-WASH could effectively reduce the amount
and motility of the experimented microorganisms on the denture surface, and that e-WASH could be recommended as an effective denture cleanser. (J Korean Acad Prosthodont
2011;49: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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