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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캐드갬에 기반한 총
의치 제작이 이뤄지고 있으며, 밀링(subtractive milling)
과 3차원 프린팅(additive manufacturing, 이하 프린팅)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1,2 이러한 디지털기술은 의치 제작

을 더욱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예지성 
있는 제작공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2,3 특히, 프린팅 기법

은 밀링이 가지고 있는 밀링바의 마모와 사이즈의 한계, 
복잡한 의치상 가공시 절삭의 어려움과 재료의 낭비 같

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4 치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린팅은 대부분 stereolithography (이하 SLA)와 digital 
light processing (이하 DLP) 기법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두 방법은 중합에 사용되는 광원과 중합방법에 따라 분
류된다.5,6 두 방법 모두 높은 정확성과 우수한 표면질감

을 가지고 있으나, 높은 해상도, 정밀성, 빠른 중합과 비
용절감의 이유로 DLP 기법이 의치 프린팅을 위해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7,8

프린팅, 밀링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작된 의치의 조직

적합성과 의치크기변화를 비교하는 다양한 문헌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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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dimensional change of 3D-printed dentures after post-curing. 
Materials and Methods: The upper and lower dentures were designed in Exocad DentalCAD software and exported as STL files. 
The upper and lower dentures were printed from 10 STL files using a DLP-type dental 3D printer. The printed upper and lower 
dentures were cleaned, and a scan file was created using a model scanner before and after post-curing. The dimensional change 
was evaluated by superimposing the scanned denture files before and after post-curing and measuring the distance between 
measurement points on the denture. SPSS was used for statistics, and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5%. Results: The maxillary 
denture reduced in size during post-curing, with the most notable color change occurring in the posterior palatal region. The 
reduction in anteroposterior maxillary denture length (A-D, A-E, A-F), as well as the distance between the first molars on both sides 
(B-C),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post-curing, the mandibular denture showed more noticeable color change in the posteriorly 
buccal and lingual region. The decrease of length on the posterior (A-M, A-D, A-E, A-L, A-H, A-I, H-I) and lingual (J-K, L-M) sides of 
the dent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ere was significant dimensional change in both the length and width of the 
3D-printed maxillary and mandibular dentures after post-curing in this experiment. Consequently, it is seemed necessary to develop 
post-curing techniques and materials that reduce such denture deformation. (J Dent Rehabil Appl Sci 2022;38(4):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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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9-13 Masri 등13은 밀링, 프린팅과 통법으로 제작

된 상악의치상의 적합성을 상악의 5부위에서 평가하였는

데, 세 가지 가공방식의 평균오차는 각각 58 µm, 80 µm, 
105 µm였으며, 밀링법이 가장 우수한 정확성을 보였다 
하였다.

조직적합성은 프린팅에 의해 제작된 의치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제작된 의치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
다.9-13 Tasaka 등12에 의하면, 프린팅 의치가 통법에 의해 
제작된 총의치보다 더욱 정확하고 적합성이 좋다하였고, 
유지력 또한 더욱 뛰어남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프린팅

과 통법에 의한 의치는 각기 평균 30 - 60 µm, 60 - 80 µm
씩의 재료수축에 의한 오차를 나타냈다 하였다.13 Kal-
berer 등9은 SLA 기법으로 제작된 상악의치가 밀링으로 
제작된 의치보다 체적변화가 크다 하였다. 이처럼 밀링의

치와 비교하여 프린팅의치의 크기변화가 더욱 큰 이유는 
프린터에서 부분 중합된 의치를 제거시 변형과 중합수축

이라하였다.9,14

프린팅으로 출력된 의치는 부분적으로 중합된 상태이

며, 미반응된 모노머의 추가적인 가교결합을 얻고 기계적 
특성을 증진시키기위해 자외선을 이용하여 후경화를 해
줘야한다.15

후경화는 프린팅 료의 중합도에 영향을 미치며, 후경화

에 의해 중합도가 높을 수록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생체

적합성이 향상되고, 잔류 모노머 또한 줄어들게 된다.16-19 
Doh 등10은 후경화시간의 증가에 따른 의치상의 정확도

와 크기변화에 관한 고찰에서 후경화시간이 증가할수록 
의치상의 정확성(accuracy)과 의치상의 체적변화가 증가

했다고 하였다. 프린팅으로 출력된 의치상의 정확성과 
조직면의 적합오차에 관한 다양한 문헌이 보고되었으나, 
후경화에 따른 의치 조직면의 정확성에 대한 문헌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밀링과 프린팅을 이용하여 인공치와 총의치 

의치상을 동시에 가공이 가능한 일체형의치(monolithic 
complete denture) 시스템이 개발되어 상품으로 출시되

었다. 하지만, 프린팅에 의한 이러한 일체형의치의 후경

화 전후에 일어나는 체적변화에 관한 문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프린팅에 의해 제작된 일체

형의치의 후경화후에 나타나는 체적 변화에 관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이 실험에 사용된 상·하악 총의치의 표본은 Exocad 
DentalCaD (exocad GmbH, Darmstadt, Germany)의 
총의치모듈을 이용하여 디자인되었다. 디자인된 상·하
악  총의치를 Stereolithography (또는 Standard Triangle 
Language 이하 STL)파일로 추출하였으며, Mesh Mixer 
(Autodesk Inc, San Francisco,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상·하악  총의치에 2 × 2 mm 크기의 측정점을 형성하

였다. 상악 총의치는 10개의 측정점을 형성하였고, 3개의 
측정점(A, B, C)은 치아위에 형성하였으며, 나머지(D - J)
는 의치상에 형성하였다. 하악 총의치에는 13개의 측정

점 형성하였는데, 3개의 측정점(A, B, C)은 치아위에 형성

하였으며, 나머지(D - U)는 의치상에 형성하였다(Fig. 1). 
상·하악 의 A, B, C 측정점은 중절치 절단연, 제1대구치

의 협측교두정에 위치에 각각 형성되었다(Fig. 1).
측정점이 형성된 상·하악 총의치 파일은 DLP방식의 3

차원 프린터(IMD2, Carima Inc., Seoul, Korea)와 프린

팅 의치상용 레진(TDD-80, Graphy Inc., Seoul, Korea)
을 사용하여 상·하악  총의치를 출력하였다. 의치 출력을 

A B

Fig. 1. STL file of complete denture and measurement points. (A) Upper denture, (B) Lower den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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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포터는 추후 측정을 위해 의치의 조직면 쪽에 부
착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출력 시에는 출력각도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교합면과 평행하도록 0° 각도로 
출력하였다(Fig. 2). 상·하악 총의치를 각각 10개씩 출력

하였다. 총의치 출력 직후 12분간 세척용액에 담궈 초음

파로 세척하였다. 세척이 완료된 상·하악 의치는 후경화 
전에 모형스캐너(FREEDOM HD, DOF Inc.)로 스캔하

여 후경화 전의 상·하악 의치 STL 파일을 추출하였다. 후
경화는 CL300Pro (IMD Inc.) 후경화기로 1분 30초씩 3
회 시행하여 총 4분 30초동안 시행하였다.  후경화 후에 
다시 모델스캐너로 스캔을 채득하여 후경화 후 상·하악 
의치 STL 파일을 추출하였다.

후경화전후의 상·하악 의치 STL파일 간의 3차원적 체
적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GOM Inspect 2018 (GOM 
GmbH, Braunschweig, Germany)을 사용하였다. 두 
파일의 중첩은 상·하악  6전치와 주변 치은를 기준으

로 하였다. 후경화에 따른 레진의 수축을 평가하기 위해 
3shape Viewer (3shape Inc., Copenhagen, Denmark) 프
로그램상에서 각각의 의치STL 파일에서 측정점들 간 거
리를 측정하였다. 상악의 측정은 9부위에서 시행되었으

며, 하악의 측정은 14부위에서 측정되었다(Fig. 3). 한 시
편에서 측정하는 부위마다 5번의 측정을 시행하여 최대

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평균치를 최종측정치로 하였다.
모든 통계는 IBM SPSS 25v (SPSS for windows, SPSS 

A B

Fig. 2. Partially polymerized complete denture 3D-printed (before post-curing). (A) Upper denture, (B) Lower denture.

C D

Fig. 3. Distance between measurement points of complete denture. (A) Length measurement of upper denture, (B) Width 
measurement of upper denture, (C) Length measurement of lower denture, (D) Width measurement of lower dentur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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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Chicago,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후 경화후

에 상·하악 의치의 길이변화에 대한 통계분석으로 비모

수 검증인 Wilcoxon’s signed ranks 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결과

후경화 전후 상악의치과 후경화 전후 하악의치를 비교

했을 때, 의치 후방부의 색변화가 두드러진 상악의치보

다는 의치 설측과 협측의 색변화를 보인 하악 의치의 변
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후경화 후 상악 의치상은 후
방으로 갈수록 노랑과 빨강색으로 색변화를 보였으며, 
후방구개부는 후경화 후 교합면 방향으로 수축하는 빨
강색의 변화가 뚜렷하였다(Fig. 4). 인공치도 후방으로 갈
수록 색의 변화가 보였으나, 의치상에 비해서는 비교적 
변화가 적었으며 특히, 인공치의 근원심과 협설측 보다는 
교합면쪽으로 색변화가 관찰되었다(Fig. 4A). 하악의 경
우도 후경화 후에 전방에서 후방으로 갈수록 색변화가 
뚜렷하였다. 의치상의 색변화가 인공치의 변화보다 뚜렷

하였는데, 하악의치의 협붕부위와 협측후방부에서 협측

과 교합면에 노랑과 빨강색의 색변화를 보였다. 반면, 하
악 의치의 설측은 설측 치조제 방향으로 수축하는 파란

색을 나타냈다. 하악의 인공치는 제1대구치 부위까지는 
상악인공치와 같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후경화 
후 하악의치는 후방으로 갈수록 협측과 교합면 측으로 
수축하는 색변화를 보였다(Fig. 4B).

후경화 전후 의치의 계측점 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더

니, 상악의치에서는 후경화 후에 모든 부위에서 거리

가 감소하였다. 하악의치에서는 후경화 후에 계측점들

간 전후방길이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폭간거리에서

는 인공치간 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함을 보였다.  
 상악의치의 경우 전후방적으로 A-D, A-E, A-F 순으

로 후경화 후에 길이가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
의성을 보였다(Table 1, P < 0.05). 반면, A-B, A-C는 길
이가 감소 하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1, P > 0.05). 후경화 후에 상악의치의 폭경은 B-C, D-F, 
I-J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

다(Table 2, P < 0.05). G-H도 역시 후경화 후에 길이의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2, P > 0.05).

A B

 Fig. 4. Color map shows the dimensional change after post-curing. (A) Upper denture, (B) Lower denture.

Table 1. Mean value of  lengths measured in maxillary denture                                                                                     (± SD)

Before post-curing After post-curing After - Before
Length of  Maxillary CD

A-B 38.357a ± 0.0365 38.318 a ± 0.0464 -0.039
A-C 38.490 a ± 0.0362 38.433 a ± 0.0413 -0.057
A-D 57.546 a ± 0.0369 57.410 b ± 0.0913 -0.136
A-E 55.581 a ± 0.0431 55.455 b ± 0.0911 -0.126
A-F 57.041 a ± 0.0536 56.945 b ± 0.0899 -0.096

The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ost-curing in each measuring point (Wilcoxon’s signed 
ranks test, P < 0.05). 
CD: complete denture. ‘-’ means reduction of  length and width after post-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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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경화 후에 하악의치의 전후방적인 길이는 A-M, 
A-D, A-E, A-L, A-H, A-I 순으로 감소하였으며, 통계학

적 유의성을 보였다(Table 3, P < 0.05). A-B, A-C 부위

의 길이는 후경화 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P > 0.05). 후경화 후에 하악의치

의 폭은 B-C 부위만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부위는 L-M, 
J-K, H-I, D-E, F-G 순으로 폭경이 증가하였다. L-M, 
J-K, H-I의 세부위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였으며(Table 
4, P < 0.05), B-C, D-E, F-G 부위는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P > 0.05).

Table 2. Mean value of  widths measured in maxillary denture                                                                                      (± SD)
Before post-curing After post-curing After - Before

Width of  Maxillary CD
B-C 54.635 a ± 0.0692 54.504 b ± 0.0970 -0.131
D-F 53.526 a ± 0.0484 53.452 b ± 0.0898 -0.074
G-H 54.492 a ± 0.0885 54.462 a ± 0.0945 -0.030
I-J 63.763 a ± 0.0581 63.710 b ± 0.0680 -0.053

The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ost-curing in each measuring point (Wilcoxon’s signed 
ranks test, P < 0.05). 
CD: complete denture. ‘-’ means reduction of  length and width after post-curing.

Table 3. Mean value of  lengths measured in mandibular denture                                                                                  (± SD)

Before post-curing After post-curing After - Before
Length of  Mandibular CD

A-B 45.756 a ± 0.0360 45.718 a ± 0.0510 -0.038
A-C 51.107 a ± 0.0772 51.193 a ± 0.0875 0.086
A-D 54.977 a ± 0.0474 54.807 b ± 0.0589 -0.170
A-E 55.260 a ± 0.0414 55.145 b ± 0.0502 -0.115
A-H 52.170 a ± 0.0675 52.104 b ± 0.1279 -0.066
A-I 52.097 a ± 0.0865 52.085 b ± 0.0887 -0.012
A-L 51.480 a ± 0.1014 51.402 b ± 0.0960 -0.078
A-M 51.419 a ± 0.0784 51.208 b ± 0.3215 -0.211

The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ost-curing in each measuring point (Wilcoxon’s signed 
ranks test, P < 0.05). 
CD: complete denture. ‘-’ means reduction of  length and width after post-curing.

Table 4. Mean value of  widths measured in mandibular denture                                                                                  (± SD)

Before post-curing After post-curing After - Before
Width of  Mandibular CD

B-C 45.756 a ± 0.0360 45.718 a ± 0.0509 -0.038
D-E 51.107 a ± 0.0772 51.193 a ± 0.0875 0.086
F-G 55.288 a ± 0.1048 55.313 a ± 0.0732 0.025
H-I 67.174 a ± 0.0495 67.283 b ± 0.1144 0.109
J-K 18.331 a ± 0.0547 18.451 b ± 0.0354 0.120
L-M 26.707 a ± 0.0766 27.071 b ± 0.3121 0.364

The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post-curing in each measuring point (Wilcoxon’s signed 
ranks test, P < 0.05). 
CD: complete denture. ‘-’ means reduction of  length and width after post-curing.

Evaluation of the dimensional change of 3D-printed complete denture after post-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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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고안

이 실험에서 상·하악 의치를 3차원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 의치의 조직면에 서포트를 디자인하였다. DLP 방
식의 3차원 프린터로 의치를 출력시 통상적으로 츨력각

도를 부여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후경화 이후의 의치의 
연마면과 교합면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평가하기위해 의
치의 조직면에 서포트를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출력각도

에 따른 변수를 없애기 위해 의치교합면이 트레이와 평행

하도록 서포트를 부착하였다. 후경화 후에도 의치 내면

의 서포트를 남겨놓아 서포트제거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

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후경화 후에 상악의치의 전방부위는 거의 

색변화가 없었고 구개부위부터 후방부로 갈수록 노란색

과 빨간색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후경화 후 
의치상이 교합면 방향으로 수축하여 이동하였음을 의미

한다. 상악의치의 경우 구개부위보다는 후구개폐쇄부위

에서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악의치

의 구개부와 후구개부에 걸친 변화는 측정점 간의 계측

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상악의치 교합면의 중절치근심

절단과 상악제1대구치 근심협측 간의 거리인 A-B, A-C 
에서는 후경화 후 거리감소 즉 선수축을 보였으나, 통계

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상악의치 중절치 절연

에서 의치후방의 구개중앙과 양협측후방부위간의 거리

인 A-D, A-E, A-F에서는 후경화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선수축이 나타냈으며, 특히 A-D, A-E가 가장 많은 
선수축이 나타났다. 상악의치의 폭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B-C, D-F, I-J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축이 발생

하였다. 즉, 측정점 간의 계측결과가 후경화 전후의 STL 
파일을 중첩한 색변화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
료된다.

이렇게 프린팅으로 제작된 상악의치의 구개와 후구개

폐쇄부위가 레진 수축으로 인하여 체적변화를 보였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상·하악 의치의 출
력각도에 따른 조직적합성을 평가하였던 Jin 등20은 출력

각도가 90°에서 150°로 커질수록 상악의치의 부적합부

위가 구개중앙부위에서 후구개폐쇄부위로 이동하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본 실험의 출력각도가 0°나 180° 인 것
을 감안하면 출력각도에 따른 후구개폐쇄부위의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한편, 후경화시간에 따른 3차원 프린팅 의치의 적합

성을 측정하였던 Doh 등21은 상악의치가 후경화시간의 

증가에 따라 72.6 - 104.6 µm의 오차를 보였다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개센터부위에 파란색의 변화가 증가

했다 하였다. 이 실험에서 의치 구개측의 조직면 파란색

변화는 의치상이 구개로부터 떨어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실험의 의치연마면에서의 노란색과 빨간색의 변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법, 밀링법과 프린팅법으로 
제작된 상악의치의 오차를 보고하였던 Marsi 등13은 프린

팅된 상악의치의 구개부위가 약 25 µm, 후구개폐쇄부위

가 108 µm의 오차를 보였다 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색의 
변화가 연속적이어서 오차를 수치로 측정하여 결과로 기
록하지 않았지만, 후경화 전후 상악구개측에서 후구개폐

쇄부위에 걸쳐 측정된 오차는 약 20 - 170 µm였으며, 위
의 다른 문헌들과 비슷한 오차를 나타내었다.

후경화 후 상악의치의 폭은 모든 측정부위에서 수축을 
보였다. 특히, 상악 양측제1대구치 사이의 폭경인 B-C에

서 약 131 µm로 가장 많은 평균수축량을 보였으며, 상악

양측제1대구치 치근단부위의 의치상간의 폭경인 G-H에

서는 가장 적은 수축량을 나타냈다. 의치상레진의 수축

에 의한 치아이동에 관하여 Mahler 등22은 0.25 mm의 치
아변위가 1 mm의 수직고경 증가와 교합의 부조화를 가
져올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대구치사이의 폭의 변화는 
인공치의 위치를 변화시켜 교합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임
상에서 의치시적시 반드시 교합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후경화 후 하악의치는 협붕부위와 협측후방부에서 빨
간색 변화를 보이는 반면 하악의 설측에서는 파란색의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후경화 후 하악계측점간의 길이

와 폭변화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후경화 후 하악의치의 
전후방 길이 측정부위 중에서 A-M, A-D, A-E의 선수축 
변화가 뚜렷한 점과 하악의 폭의 변화에서 H-I와 D-E간 
거리가 후경화 후 증가한 것은 하악의 협측과 후방의 빨
간색변화와 일치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하악 설측

의 L-M, J-K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하악 설측의

치상의 파란색변화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후
경화로 인해 하악의치는 길이가 수축하면서 후방 치조제

부위의 의치상은 협측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보인 것으

로 사료된다. 후경화 시간에 따른 상·하악 의치의 변화

를 관찰하였던 Doh 등21은 후중합후 하악의 오차는 99.7 
- 105.1 µm라 하였으며, 후구치 삼각부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오차를 보였으며, 치조제의 설측과 소구치부위에서 
음의 오차를 보였다 하였다. 이 실험에서 후경화 후 하악

의 평균 길이변화는 97 µm였고, 평균 폭의 변화가 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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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m로 Doh 등21의 후경후 변화량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후경화 후의 하악의치의 후구치삼각부위에서 색
변화는 이 실험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협붕부위와 
협측 치조제부위의 색변화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

다. 하지만, 하악의치의 후구치삼각부위에서 Doh 등의 
실험결과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본 실험의 의치가 
인공치까지 한 번에 제작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Jin 등20은 출력각도가 90°에서 150°로 갈수록 
협붕과 후구치삼각부위에 음의 오차를 보인다 하였다는

데, 각도가 더 증가하면 음의 오차가 커져 이 실험의 결과

와 비슷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악의치는 후경화 후 전후방적 길이가 감소함을 보였

으나, 폭은 인공치아폭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설로 증가

함을 나타냈으며, 협측보다는 설측에서 그리고, 전방보

다는 후방에서 그 증가량이 뚜렷함을 보였다. 이러한 것
을 종합할 때, 후경화로 인해 하악의치는 전후방으로 수
축하면서 협측에서는 전방과 교합면쪽으로 이동하고 설
측에서도 설측치조제쪽으로 이동하는 형태의 변형이 일
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Hwang 등7에 의하면, DLP 방식의 프린터로 상·하악 
의치상을 출력할 때 통상적으로 상악이 하악보다 큰 에
러를 만든다하였다. 하지만, 후경화의 오차만을 고려하

면 Doh의 실험과 본 실험에서도 하악의 오차가 더 많았

다. 본 실험에서 후경화 후 상악은 길이는 90 µm, 폭은 
72 µm의 수축을 보였고, 하악은 후경화 후 길이 97 µm, 
폭 123.67 µm의 변화를 보였다. 이것은 의치프린팅시 부
분중합의 에러와 트레이에서 의치 제거시 변형에 대한 것
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험의 한계는 한 종류의 의치상 재료만을 사용한 
점과 다양한 의치 후경화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다양한 프린팅기법과 의치상재료 및 후경화방법을 
적용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후경화가 3차원 프린팅으로 제작된 상·하악 
의치의 체적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내에서 후경화는 상악의치의 후
구개폐쇄부위와 하악의치의 후방부위에 변형을 일으켰

다. 상악은 임상적으로 받아들일만 하였으나, 하악은 오
차가 더욱 뚜렷하여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후경화 방법

이나 재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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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경화에 따른 3차원 프린팅 의치의 체적변화

이수연1 대학원생, 곽영훈1 대학원생, 박은철1 대학원생, 김희중2* 교수

1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목적: 이 연구목적은 3차원 프린팅의치의 후경화후로 인한 의치의 체적변화를 평가하고자하였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상·하악 의치를 Exocad Dental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STL 파일로 추출하였다. 
DLP 방식의 치과용 3차원 플린터를 이용하여 상·하악 의치 STL파일을 상·하악  각기 10개씩 출력하였다. 출력된 상·하
악 의치는 세척하였고, 후경화를 시행하기전과 후에 각 각  모형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파일을 만들었다. 후경화 전후의 
스캔된 의치파일을 중첩하여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의치상의 계측점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통계는 SPSS를 이용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5%였다. 
결과: 상악의치는 후경화 후에 전반적으로 수축하였으며, 후구개부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상악의치 전후방

(A-D, A-E, A-F)의 길이와 양측제1대구치사이(B-C)의 길이 감소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하악의치는 후경화 
후에 전후방의 길이변화보다는 폭경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였는데, 의치후방(A-M, A-D, A-E, A-L, A-H, A-I, H-I)과 
설측(J-K, L-M)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길이변화가 관찰되었다. 
결론: 이 실험의 결과내에서, 3차원 프린터로 출력되는 상·하악 의치는 후경화 후에 길이와 폭이 모두 변화하였다. 결론

적으로, 의치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경화 방법과 재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22;38(4):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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