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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가 수복재와 수복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심연수†·최재윤1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1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

 Effect of Bleaching on Restorative Materials and Restorations-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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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eaching of vital and nonvital teeth is becoming a more commonly used treatment in the dental office and at
home. To improve appearance and remove discoloration, the teeth of specific patients are treated with a variety of
bleaching agents. The typical bleaching agents contains carbamide or hydrogen peroxide as the active component. The
purpose of the review article was to summarize and discuss the availa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effect of peroxide
releasing bleaching agent on dental restorative materials and restorations. Information from all original scientific full
papers or reviews listed in PubMed or ISI Web Science were included in the review. Bleaching may exert a negative
influence on restorations and restorative materials. Advice is provided based on the current literature to minimize the
impact of bleaching treatment on restorative materials and rest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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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치아미백술은 경제적인 여유와 환자가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하얀 치아에 대한 희망을 간단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래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

로 예측된다. 또한 치아를 하얗게 하는 것이 예방을 포함한

보존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치아미백제의 작용기전은 미백제에 포함된 표백물질이 치아

의 표백작용을 일으키는 것인데, 표백작용은 반응성이 높은 자

유라디칼이 치아의 착색물이나 유기물질을 변성시켜서 화학 구

조와 색상을 변화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미백의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자가미백법(Home

Bleaching)은 1989년에 Haywood와 Heymann1)이 10% carbamide

peroxide를 이용한 자가미백술을 소개하면서 치과영역의 한 술

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전문가미백법(Office Bleaching)

은 문헌에서 20세기 초부터 행해진 치아의 미백법이다. 이는

진료실(Dental office)에서 실시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비교적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30-35%)를 포함하는 약액을 치면에

도포한 후, 광조사하여 과산화수소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백을

하는 것으로 현재 다양한 기술과 재료가 도입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변색된 생활치와 실활치에 대한 미백의

효과는 오랫동안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임상

에서 사용 중인 미백제로는 hydrogen peroxide(HP), carbamide

peroxide(CP), sodium perborate(SP)가 대표적이다. 여러 실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치아 경조직의 잠재적 위해성에도 불구하

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결과들이 많다2). 실활치 미백에 있어서

현미경적으로 정확히 볼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고농도 과산

화수소의 사용에 따른 치아 경조직의 미세구조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3). 그리하여 미백된 법랑질

의 조직 구조, 구성 성분에 대한 연구와 치아경조직 뿐 만 아

니라, 치아 수복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치아미백제

는 치아의 경조직과 수복물의 색상과 특성, 금속재료의 변색과

부식, 보철물과 임시 수복물의 특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이로 인하여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한 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영구적이

거나 일시적으로 수복재의 물리적 특성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다4).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미백제가 치과 수복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논문들은 PubMed와 ISI Web of Science에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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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찾아 기술한 것이다. 그리고 치과 수복재에 미치는

미백제의 성분, 표면 형태, 색 변화의 영향을 임상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그 결과로, 미백제의 부작용에 대한 다

양한 실험논문이 나오고 있으나 미백제가 수복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평가와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미백제로

hydrogen peroxide(HP), carbamide peroxide(CP), sodium perborate

(SP)을 이용하여 농도와 적용시간에 변화를 주어 수복재 및

수복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고찰하고자 하

였다.

본 론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헌들의 각각의 실험 재료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1. 표면 거칠기와 미세 강도 분석

Turker5)는 미백제가 치아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90개의 치아 표본과 3가지 미백상품(Nite White, Opalescence,

and Rembrandt Lighten Gel)과 3가지 수복재료(Duceram,

Fuji II LC, and Silux Plus)를 이용하여 8시간, 30일 동안

실험한 후 One-way analysis를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분석

하였다. Boles8)과 Wattanapayungkul9)는 표면 반사율과 거칠

기 측정을 위하여 27개의 치아 표본을 가지고 35% CP와

HP를 이용하여 4가지 수복재료(Spectrum TPH, Dyract AP,

Reactmer and Fuji II LC)를 37oC에 7일간 적용 후,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Turker12)는 표면 강도와 거칠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90개의 치아 표본에 10%와 16% CP 2가지

를 사용하여 8시간동안 4주의 시간으로 미세강도를 ANOVA

로 분석하였다. Rosentritt13)는 60개의 bovine enamel에 microfilled

composite, compomer를 이용하여 3가지 미백제로 표면 강도

와 거칠기를 시험하였다. Campos5,16) 는 10%와 15% CP를

5가지 수복재와 60개 치아 표본으로 ANOVA를 이용하여 미

세강도를 시험하였다. Moraes36)는 10%, 35%의 CP를 이용하

여 7, 14, 21일로 나누어 feldspathic porcelain, microfilled

and microhybrid composite resins의 표면 거칠기를 시험하였

고 통계는 ANOVA/Tukey's test로 분석하였다.

2. 강도 측정

Yap17,18)은 hybrid (Spectrum TPH), polyacid-modified (Dyract

AP), PRG (Reactmer) composite와 RMGI(Fuji II LC)를 이용

하여 27개 치아 표본에 37oC를 유지하면서 3주 동안의 강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ANOVA/Scheffe's test를 사용하였

다. Cacciafesta19,20)는 35% HP로 RMGI(Fuji Ortho LC)를

이용하여 45개의 bovine 치아에 금속 브라켓을 부착하고 24

시간 후에 레진과 브라켓의 결합강도를 ANOVA로 분석하였다. 

3. 마모도와 용해도 측정

Robertello30)는 35% HP와 10% CP로 glass ionomer cement

(GIC)의 Ketac-Fil, Photac-Fil, Tetric를 이용하여 시료를 14,

21, 28, 35일 동안 침지시킨 후, 불소 유출을 시험하였고, 자

료 분석은 ANOVA로 하였다. Mair31)는 6% HP로 3가지의

GIC(ChemFlex, Fuji II and Ketac-Fil)를 이용하여 시료에

disc로 마모와 용해도를 시험하였고, one-way ANOVA로 분석

하였다. Wiegand35)는 96개의 bovine 치아로 7가지 종류의

home-bleaching 미백제를 이용하여 마모도 검사를 하였으며

통계는 ANOVA로 하였다. 

4. 색도 변화 측정

Robinson39)의 연구에서는 10% CP nightguard vital bleaching

(NGVB)으로 전치부에서 6가지 임시충전물의 색변화를 시험하

였다. 

5. 미세누출 효과에 대한 연구

Rotstein41,42)는 10% CP에 4종의 제조사의 아말감(Megaloy,

Mega+, Nongama 2, Valiant)으로 48시간 침지시켜 Mercury

Analyzer System을 이용하여 수은 유출 시험을 하였다. 통계

는 ANOVA로 분석하였다. Duschner43)는 시판되는 HP미백

strip제품(Crest Whitestrips)를 이용하여 70시간 동안 부착 후,

표면구조 변화를 SEM으로 관찰하였다. Al-Salehi44)는 10%

CP와 Non-CP를 이용하여 37℃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침지시

킨 후, 수은 유출 시험을 하였다. SEM과 Talysurf surface

roughness 측정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aywood46)는 자가

미백제인 10% CP로 72시간 동안 적용한 후, 치아와 아말감

의 색 변화 및 수은 유출을 시험하였다. Teixeira50-52) 등은

37% CP, 30% HP를 함유한 paste, SP로 320개의 표본을

가지고 7, 14, 21일 동안의 미세누출을 시험하였다. 분석은

Kruskal-Wallis and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였다.

Ulukapi55)는 10% CP로 5급 와동에서 아말감과 복합레진의

미세누출을 시험하였고 분석은 Chi-square test로 하였다.

Turkun56)은 10% CP로 composite resin의 미세 누출을 알아

보고자 48개의 상악 전치부 치아로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

침지시킨 후 시험하였다. SEM으로 관찰하고 Kruskal-Wallis

and the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다. Owens57)는 200개

의 치아 표본에 Compormer, RMGI, Amalgam을 수복하고

35% HP와 3, 11, 16% CP로 미백 후 미세누출을 시험하였

고 ANOVA로 분석하였다. Hosoya58)는 30% HP와 SP를 혼

합한 미백제에 walking bleaching을 하고 5가지 임시충전재(2

가지 hydraulic filling materials, Photoactivated resin composite,

zinc oxide eugenol cement, zinc oxide phosphate cement)로 1

주 동안 미세누출을 시험 하고 ANOVA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치아미백제가 수복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bleaching agents on restorative materials)

1) 복합레진 (Composite resins)

미백제 성분 CP가 수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aywood와 Heymann는 10-16% CP를 적용한 후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또는 Profiliometric

로 분석하여 microfiller 함유 복합레진과 hybrid composite

resins에 다공성과 표면 거칠기를 미약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다5,6). 그러나 Schemehorn 등은 6% HP를 적용하고 실제

타액에서 침지시킨 후, hybrid composite resin을 SE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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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결과,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7).

그것은 수복재에 타액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미백제를 변형시키

거나 희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microfiller는 10% CP에

서 4주간 적용하면 표면이 갈라진다고 하였다4). 30-35% HP로

미백한 실험에서는 표면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8,9). 또한

20%와 35% HP를 사용하여 각각 14일 동안, 하루에 3시간과

1시간으로 실험한 결과도 유사하였다10). 그러나 표면 반사

율(surface reflectance)에서는 30-35% HP로 미백한 결과,

microfiller 함유 복합레진과 hybrid composite resins에서 상

당한 차이를 보였다8). 이러한 사실은 수복재의 표면에 타액

단백질이 흡수되어 반사율이 줄어들고, 치아우식세균인

Streptococcus sorbinus나 Streptococcus mutans와 같은 박테

리아의 접착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11). 10-16%

CP의 저농도 미백제는 표면 미세경도나 수복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논쟁되어 왔다. 일부 논문에서는 자가 미백제에

서 composite resins의 강도를 약하게 만든다고 하였다4,12).

Composite resin에 적용되는 peroxide의 농도 변화를 주었을

때 강도는 감소하고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는 증가하

였다13).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자가 미백제가 강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14,15), 오히려 표면 강도가 증가했다는 보

고도 있다5,16). 35% CP 또는 35% HP로 전문가 미백을 하

였을 때 수복재의 강도와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7,18).

치아미백 strip과 film은 composite resin의 표면 거칠기와 색

변화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19,20). 6종류의 다양한 수복재에

38% HP를 적용한 후, 미세경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21) 10% CP를 이용한 결과, 표면 거칠기에는

영향을 미치나 미세경도에는 영향이 없었다.22) 색측정은 수복재

료의 색변화를 표준화하고 재측정하기 위해서 CLE L*a*b*

system의 수치로 분석하였다23,24). 측정되는 각각의 값 중에서

L* 값은 밝기를 나타내는 명도 지수로 0(검정색)부터 100(백

색)까지이며, a*와 b* 값은 채도 지수로서 a* 값은 적색(+)/녹색

(−)의 정도를 나타내며, b* 값은 청색(+)/황색(−)정도를 나타낸

다. 구강 환경에 맞는 조건으로는 E가 3.3 일 때이며, 3.3 이

하의 색변화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25). 10%와 30% HP의 색변화 수치 E는 2~11이다26).

이와 대조적으로 10% CP에서 composite resins의 경우 미백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해서 색변화 수치는 2이하이다26,27). 그

러나 10% CP는 composite 수복재의 외인성 색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28). 이러한 다양한 실험 연구를 토대로 미

백제가 수복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컴포머, 레진 강화형 글래스아이노머,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Polyacid-modified resin-based composites,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cements, glass ionomer cement and zinc oxide cements)

고농도의 미백제를 1~5일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할 때,

Polyacid-modified resin-based composites(compomers)의 열팽

창으로 색변화나 불소의 유출은 증가하고 표면 분해나 연화가

일어났다29). 일부 실험 시편에서는 crack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조사의 지시대로 일주일 동안 30분씩 적용한 결과,

compomers, RMGI, GIC 등의 수복물의 표면 거칠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9). 이와 반대로, 10-16% CP를

적용했을 때 일부 수복재에서 표면 거칠기는 증가하고, 나머지

는 감소되었다5,6). 10% CP 및 35% HP는 불소가 유리되는

수복물에 있어서 수복물의 종류에 따라 시간 의존적으로 불소유

출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30). 추가적으로, 최근 연구에

서 저농도의 6% HP는 GIC를 마모시키거나 용해시키는 주원

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31). 또한 3가지 수복재를 가지고

bleaching gel과 whitening strip을 이용하여 미세경도를 측

정한 결과, 각 수복재 사이의 미세경도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32). composite resin과 RMGI를 자가 미백과 전문가 미백에

서 15일 동안 실험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해 보면 모두 표면

강도의 저하를 보였다33). 10% CP로 인한 compomer의 색

변화는 10%와 30% HP의 색변화와 비교해서 compomer

재료와 상관없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26,34). 표면상의 외인성

색소는 RMGI에서 성공적으로 제거되나, compomer 에서는

제거되지 않았다28). RMGI에 10% CP를 적용하여 측정한 미

세경도(microhardness)는 증가하였다12).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

용했을 때, compomer나 RMGI의 표면 미세경도에는 변화가

없었다18.).

3) 세라믹 수복제 (Feldspathic porcelain)

지금까지 세라믹 수복재에 적용한 미백제에 대한 연구는 많

지 않다. 실험에서 10-16% CP로 30일 동안, 하루에 8시간 적

용한 결과 porcelain의 표면 강도는 감소하였다35). 그러나

Schemehorn 등7)은 6% HP를 Feldspathic porcelain에 적용했

을 때 표면 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10%

CP로 21일간 미백한 porcelain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증가했고,

35% CP는 7일과 14일간 미백했을 때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였

다. 그러나 21일간 적용했을 때 porcelain, microhybrid composite,

microfilled sample에서 차이가 없었다36).

4) 임시 충전 재료 (Provisional materials)

10% CP는 zinc oxide cement에서 다공성이 나타났다고

하였다37). 10% CP 와 HP로 IRM의 표면 변화를 관찰한 결

과 10% CP에서는 약간의 마모가 보였고, HP에서는 Crack이

생기거나 많은 부분에서 팽창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10%

CP와 HP는 IRM의 표면 형태를 변화시킨다고 하였다38).

Crown 제거 후에 씌운 임시 충전물을 10% CP로 14일간 적

용했을 때 색변화가 관찰되었다. methacrylate계 재료는 주황

색과 검은색으로 변하였고, polycarbonate crown과 bis-acryl

composite resin은 변색되지 않았다.39)

5) 아말감 및 기타 치과합금 (Amalgam and other dental alloy)

저농도의 6% HP는 고동아말감 합금 또는 typeIII Gold

alloy의 인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7). 3-35% HP 용액 또

는 겔을 사용한 미백이 아말감 수복물의 물리적 성질을 비롯

한 색, 변연 적합성, 치아와의 결합강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dental alloy

의 부식 평가는 10% CP에서 연마하지 않은 아말감과 비교해

서 연마한 아말감과 nickel-chromium에서 낮은 부식 잠재성이

나타났다24). 게다가 이 연구에서 dental alloy의 잠재된 부식의

관련성을 알아냈고, 다양한 실험연구에서 10% CP와 10%

HP로 아말감으로부터 수은(mercury)과 은(silver)과 같은 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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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성분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41,42). 또한 시판

되는 HP미백 strip제품은 아말감의 표면경도와 형태의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임상적으로 전문가미백에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하였다43). Non-CP와 10% CP로 실험한 결과 이온 용

출이 없으며 거칠기에도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44). 10% CP로

수은 유출 실험한 결과, 13일 동안 phosphate buffer를 사용

한 대조군보다 10% CP에서 많은 수은 유출을 보였다45).

Haywood46)는 10% CP로 미백한 후 치아와 아말감의 경계

부위에서 녹색이나 보라색이 나타났고, 아말감 성분의 유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산화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CP

의 농도 증가는 아말감 수은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생리식염수

나 phosphate buffer soultion에 침지시킨 대조군에 비해 30

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였다47). 아말감의 수은 유출은 아말감에

부착된 biofilm, 즉 saliva, bacteria 그리고 polysaccharide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보여진다48). 그러나, 위의 실험이 전부가

아니므로 임상에서 수은 유출에 대한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수복재료의 색이 변하는 원인은 색소 표면과 amine의 성분

과 관련이 있다. 수복재 사이의 색 변화 차이는 유기 레진 기

질과 무기질 충진재 입자의 혼합 양의 차이에 있다고 하였다
27). 또한 다공성과 같은 표면 변화는 레진의 polymer-matrix가

산화한 미백제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49). 지금까지는

미백후의 수명 연장을 확신할 수 있는 수복재에서 다공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면 거칠기의 증가, 강도의 감소에 관련된

논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백제의 산화반응은 아말감의 수은

유출과 관련이 있다. 환자의 구강 내에서 아말감 성분의 유출

감소와 아말감 수복물의 잠재된 부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미백 치료 전에 아말감 수복물의 연마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10% CP로 시술하는 동안 수은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말감

표면을 copalite와 같은 보호제로 미리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41).

2. 수복물의 변연(Margin quality of restorations)

1) 복합 레진 (Composite resins)

실활치를 수복하기 전에, 37% CP, 30% HP를 함유한

paste와 SP로 walking bleaching을 하고 복합레진으로 수복한

5급 와동일 때 높은 미세누출(microleakage)을 보였다50-52). 5

급 와동을 수복하는 경우, 37% CP를 적용했을 때 미세누출

의 증가는 법랑질이 아니고 상아질의 변연에서 관찰되었다51).

SP와 HP를 혼합하였을 때, 시술 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와

동에서 미세누출이 증가하였다52). 1-4일간 적용한 경우보다 7

일간 적용했을 때가 더 증가하였다. 7일 동안 walking

bleaching을 했을 때 미세누출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

였다53). Ulukapi55)는 10% CP로 미백 한 후 법랑질 변연의

순측 수복물에서 미세누출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Crim54)은 10% CP에서 법랑-백악 경계의 5급 와동 수복물

변연에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Turkun56)은 치수강에 10% CP

를 적용하고 1주 후에 composite resin으로 충전한 경우 미세

누출이 감소하였다고 했다. 두가지 연구에서는 수복 후에 35%

HP와 10-16% CP로 미백한 결과 법랑질과 상아질의 변연에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법랑질에서 미

세누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도 있다55,56). 

2) 컴포머, 레진 강화형 글래스아이노머, 아말감 및 임시 충전재

(Polyacid-modified resin-based composites, resin modified

glass ionomer cements, amalgam and temporary materials)

Compomer, RMGI, Amalgam수복 후 35% HP와 3, 11,

16% CP로 미백한 경우에 미백제의 농도와 수복물의 종류에

따라 미세누출율이 달라졌다고 보고하였다55,57). Ulukapi55)는

SEM으로 관찰한 결과 아말감은 영향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법랑질과 아말감 수복물의 변연 누출은 수복하기 전에 10%

CP를 적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30% HP와 SP를 혼

합한 미백제로 walking bleaching을 하고 임시충전재인 광활

성 resin composite, zinc oxide eugenol cement, zinc oxide

phosphate cement로 충전했을 때 최적의 봉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Cavit와 Coltosol과 같은 친수성(hydraulic) 충전 재료

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58). 35%

HP와 SP혼합 미백제에 IRM과 Cavit의 미세누출 실험에서

Cavit이 IRM보다 근관치료에서 훨씬 더 미세누출이 적다고

하였다59). 그러므로 수복하기 전후의 미백처리는 수복물의 변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치수강 내의 peroxide의 농도는 생

활치를 미백하는 동안에 치아 과민증과 같은 치수반응에 영향

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작용을 줄이고 치수강의 완전 밀폐충전

을 위해서 미백 치료 전에 새로운 충전을 하거나 미리 수복물

을 정확히 검사하여 시행해야한다. 앞으로 임상에서 수복물에

대한 미세누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요 약

치아에 대한 심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의 변색이나 착

색을 개선하려는 치아미백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치아 미

백은 치아의 색조를 바꾸는 보존적이고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치료한다 하더라도 미백제의

농도와 적용시간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치아 미백제

가 치과용 수복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과산화수소

의 활성기 산소가 복합레진의 경도와 인장강도, 표면 거칠기

및 색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정용 치아미백제가

복합레진의 변색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치아 미백제는 심

미충전재의 색상과 특성, 금속재료의 변색과 부식, 보철재료의

특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미 수복재에 적용하였을 때

치아미백제를 사용하는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백 치료한 후의 충전은

치아와 수복재간의 결합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미백

치료 후 복합레진의 충전 시기는 최소한 1-3주 후에 충전하기

를 권장한다. 그리고 여전히 임상에서는 미백 후 충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방법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밝혀줄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한 단계에 있다. 또한 치료 전에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

용에 대해 환자에게 미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임상에서 치아

미백의 안전하고 심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미백효과를 내

는 주성분의 종류 뿐 아니라 함량과 구강 내 유지시간, 구강

내 수복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술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백제의 농도에 따라 수복재와 수복물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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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많은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로서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실험이 생체내 조건에서도 이루어져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미백제의 생체 적합성이 필수적인 평가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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