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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uption Pattern in Madibular Premolars Associated with 
Dentigerous Cysts after Marsupialization

Shinae Choi, Youngjin Kim, Hyunjung Kim, Soonhyeun Nam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ruption patterns of mandibular premolars associated with

dentigerous cysts after marsupialization regarding the depth, angulation and root development of impacted

teeth. Spontaneous eruption was found in 93% of mandibular premolars after marsupialization. Eruption speed

and rate of angulation change were greater in mandibular premolars associated with a cyst than those on the

non-cyst side. The group with less matured roots tended to have greater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The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declined rapidly during the first 6 months after marsupi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might be possible to predict the eruption pattern of mandibular premolars

associated with a cyst after marsupialization, which would be useful for treatmen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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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소아 청소년기에 흔히 치아의 매복을 야기시키는 함치성 낭

은 구강 역에 발생하는 낭 중 치근단 낭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은 발생률을 나타내며 미맹출된 치아의 치관을 둘러싸는 방사

선 투과상의 병소를 지니고 치관과 퇴축 법랑상피 사이에 조직

액이 축적되어 발생한다1,2).

일반적으로 특이한 증상이 없어 방사선 사진 촬 시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낭의 점진적인 팽창에 의해 낭에 이환된

치아의 매복 및 전위, 인접치의 전위 및 치근 흡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방치할 경우 낭 크기의 증가에 따라 주변 악골의 파

괴, 안모의 변형 및 악골의 병적 골절 등을 야기할 수 있다3,4). 때

로는 함치성 낭 내강의 표피세포가 변이되어 석회화치성낭종,

법랑아세포종, 선양치성종양 등의 더 급진적인 병소로 발전되

기도 한다5,6).

함치성 낭의 호발부위는 하악 제3 구치, 상악 견치, 하악 소

구치, 상악 제3 구치이며 남자에게 2배 정도 빈번하게 나타난

다. 특히 함치성 낭은 혼합 치열기 및 청소년기에 높은 발생률

을 나타내는데 Manickam7)은 전체 함치성 낭의 35%가

11~20세 사이에, 25%가 0~10세에 발생한다고 보고하 으

며, 이들 함치성 낭은 치아 맹출 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함치성 낭의 치료법으로는 적출술과 조 술이 있다. 적출술

은 낭과 함께 이환된 치아를 제거하는 술식으로 낭을 확실히 제

거할 수 있어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지만 치아를 보존할 수 없다

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조 술은 낭벽의 일부를 제거하여 구강

점막과 연결해 주는 술식으로 낭벽의 압력을 제거하여 낭의 크

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이환된 치아의 자발적인

맹출을 기 할 수 있는 보존적인 술식으로 소아치과 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8,9).

그러나 조 술을 시행한 후에도 낭에 이환된 치아가 자발적

으로 맹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환된 치아를

교정적으로 견인하거나 발거해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함치성 낭을 조 술로 치료할 경우 이환된 치아의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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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파노라마 사진상 지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10-12), 이에 해 Fuji13)와 Yahara14)는 환자의 나

이, 매복치의 깊이, 경사도 등이 자발적인 맹출에 미치는 향

을 보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치성 낭에 이환된 치아를 조 술을 시행

한 후 자발적인 맹출 여부를 예측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

는 많지 않으며, 연구의 결과들도 다소 상반적인 양상을 보인

다.

이에 본 연구는 함치성 낭에 이환된 치아의 제반 상태가 조

술 후 자발적인 맹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최근 12년 이내에 함치성 낭이 발생한 환아들을 조사하여

이들 중 하악 소구치에 발생한 함치성 낭을 가진 환자에 하여

조 술을 시행한 후 해당 치아의 맹출 양상과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복치의 깊이, 경사도, 치근 발달 정도 등과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 다.

Ⅱ. 연구 상 및 방법

1. 연구 상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2년간 경북 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를 내원하여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하악

소구치에 함치성 낭이 이환된 86명의 환자들 중 조 술 후 소

구치가 자발적으로 맹출된 80명을 상으로 이들의 의무 기록

지와 방사선사진을 분석하 다. 그중 조 술 후 3개월, 6개월

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 있는 6세에서 12세 사이의 환자

43명(남자 21명, 여자 22명)을 상으로 하 다(Table 1).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결과를 통해 함치성 낭으로 진

단 받은 이들을 상으로 했으며,  방사선 사진 상 미맹출 치아

의 치관을 둘러싼 명확한 방사선 투과상을 지닌 이들을 상으

로 했다.

2. 연구 방법

초진 및 조 술 후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트레이싱하여 필요한 구조물과 치아를 나타냈고 낭에

이환된 부위를 실험군, 동일 악궁의 반 편 부위를 조군으로

설정하 다. 이때 Miyawaki10)의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계측하 으며(Fig. 1), 낭에 이환되지 않은 소구

치의 정상적인 맹출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조군에서도 동일

한 항목을 계측하 다.

1) 교두 깊이(cusp depth)는 낭에 이환된 하악 제2소구치

교두첨에서 인접치의 백악법랑경계를 이은 선과의 거리를

측정하 다. 이때 인접치가 완전히 맹출되지 않은 경우는

그 옆 치아의 백악법랑경계를 이용하 고 이 선 아래에 하

악 제2소구치가 위치할 때에는 (-)로 표기하 다. 

2) 치축각(tooth angulation)은 인접한 하악 제1 구치의

장축과 낭에 이환된 제2소구치의 장축이 이루는 각을 측

정하 다. 이때 하악 제1 구치의 장축에 해 근심 경사

된 경우는 (+)로 표기하 고 원심 경사된 경우는 (-)로

표기하 다. 

위의 항목을 계측한 후 환자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상에

서 상의 확 및 축소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초진 사진의

하악 제1 구치 치관의 가로, 세로 크기를 측정해 각 수치를 표

준화시켰으며 낭종에 이환된 하악 제2소구치의 맹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계측치를 세분화하 다. 

먼저 조 술 후 이환 치아의 맹출에 한 치근 발육단계의

향을 평가하기 위해 치근 발육단계를 치근형성 1/4 이하

(1/4R), 1/2 이하(1/2R), 3/4 이하(3/4R), 4/4 이하(1R)로

분류하 다.

치축각이 맹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 하악 제1 구

치 장축에 해 근심 변위군, 원심 변위군 및 15�미만, 15�이

상 45�미만, 45�이상으로 분류하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값을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이환 치아의 맹출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해 평가하 다. 초진시 각 측정값의 평균값 및 분포는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s of patients in test group at the initial
stage

Age (year)
Sex

TotalMale Female
6 2 1 3
7 2 2 4
8 2 3 5
9 5 6 11

10 5 4 9
11 3 4 7
12 2 2 4

Total 21 22 43

Fig. 1. Measurement of conditions of dentigerous cyst associated premo-
lar in panoramic radiogram. The cusp depth (A), root formation and tooth
angulation (B) were evaluated before marsupialization by panoramic
rad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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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 나타내었다.

1) 맹출 속도(eruption spped)는 초진 및 관찰기간(조 술

후 3개월, 6개월 이내) 후의 방사선 사진 상에서 하악 소

구치의 교두 깊이의 차이를 관찰기간으로 나눈 수치

(mm/month)로 나타내었으며 통상적인 맹출 방향을

(+)로 표시하 다. 

2) 치축각도의 변화(angulation change)는 초진 및 관찰기

간 후의 방사선 사진 상에서의 치축각의 변화량을 관찰기

간으로 나눈 수치(�/month)로 나타내었으며 하악 제1

구치에 해 근심방향으로 변위시 (+), 원심방향으로 변

위시 (-)로 나타내었다. 

3. 통계학적 분석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으로부터 측정된 자료들은 SPSS

19(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 다. 

실험군과 조군의 맹출 속도 차이는 Wilcoxon rank sum

test를 이용하 으며, 실험군내 이환된 치아의 치근성장, 이환

치의 근원심 변위, 이환치의 치축 각도의 변위에 따른 맹출 속

도와 각의 변화는 Spearman rank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Ⅲ. 연구 성적

조 술을 시행 한 후 교정적 견인 없이 86개 중 80개(93%)

의 하악 소구치가 자발적으로 맹출되었다. 이는 조 술이 함치

성 낭에 이환된 치아의 자발적 맹출에 유용한 치료법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

하악 제2소구치에 이환된 함치성 낭의 치료로 조 술을 시행

한 실험군에서의 치아의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는 조

군에 비해 더 큰 값을 나타냈다. 맹출 속도는 실험군에서 1.16

mm/month, 조군에서 0.53 mm/month로 실험군에서 2배

정도 빠르게 나타났으며 치축 각도의 변화는 실험군에서 6.36�

/month, 조군에서 1.69�/month 로 실험군에서 3.7배 정도

로 크게 나타났다(p < 0.05, Table 3).

2. 치근 형성 단계에 따른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

치근 발육단계가 낮을수록 이환치의 맹출 속도는 빠르게 나

타났으며 치근 성장이 진행될수록 맹출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p < 0.05, Table 4). 이환치의 치축 각도의 변

화량 역시 치근 성장이 진행될수록 줄어들었는데 그 차이는

0.5~1�이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통계학적으로도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Table 4, Fig. 2).

Table 2. Means and SDs or distribution for each measurement on each
group at the initial stage 

Measurements Test group Control group
Cusp depth (mm) Mean -4.7 -2.0

SD 6.0 4.8
Angulation (Number) ~15� 13 39

15~45� 16 4
45�~ 14 0

Root formation (Number) 1/4 R 8 8
2/4 R 13 1
3/4 R 19 19
1 R 3 3

Eruption speed (mm/month) 1.16 0.53
Angulation change (�/month) 6.36 1.69

Table 3.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of mandibular premolars in each group 

Measurements
Eruption speed (mm/month) Angulation change (�/month)
Mean ± SD p-value Mean ± SD p-value

Test group 1.16 ± 1.20
0.00*

6.36 ± 7.14
0.00*Control group 0.53 ± 0.62 1.69 ± 2.49

Wilcoxon rank sum test, significant at p < 0.05 level(*)

Table 4.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according to root formation in test group

Measurements
Eruption speed (mm/month) Angulation change (�/month)
Mean ± SD p-value Mean ± SD p-value

1/4R 1.36 ± 1.32 5.67 ± 7.25 
2/4R 1.56 ± 1.58

0.035*
8.72 ± 10.67 

0.6193/4R 0.78 ± 0.85 5.49 ± 4.37
1R 0.97 ± 0.41 4.58 ± 1.42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t at p < 0.05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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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환치의 근원심 변위에 따른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

이환된 치아의 장축이 하악 제1 구치의 장축에 해 근심

경사되어 있을 시의 맹출 속도는 1.00 mm/month 고, 원심

경사되어 있을 시의 맹출 속도는 1.17 mm/month로 근원심

변위에 따른 맹출 속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Table 5). 치축 각도의 변화에서도 근심 경

사된 경우는 7.93�/month, 원심 경사된 경우는 5.54�/month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05, Table 5).

4. 치축각의 변위 정도에 따른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

변위된 각도가 클수록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가 작아

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p > 0.05,

Table 6, Fig. 3).

5. 조 술 시행 후 시간에 따른 맹출 속도 및 치축 각도의 변화

Fig. 4에서와 같이 조 술 후 약 6개월 이내에 맹출 속도 및

치축각도의 변화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는 변화가 느리게 나타났다. 

Ⅵ. 총괄 및 고찰

함치성 낭은 치관이 완성된 후 치관과 퇴축법랑상피 사이에

조직액이 축적되어 발생된다. Azaz와 Shteyer1)에 따르면 만성

적인 염증에 의해 미맹출된 치아의 치낭에 만성적인 자극을 일

으켜 함치성 낭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Benn과 Altini15)의 연구에서는 감염에 의한 염증성 삼출물이

치낭으로 유입되어 법랑질의 퇴축법랑상피를 분리시켜 함치성

낭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하악 소구치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선행 유구치

Fig. 2.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according to root formation in test group.

Table 5.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in mandibular premolars in the mesial and distal angulated groups 

Measurements
Eruption speed (mm/month) Angulation change (�/month)
Mean ± SD p-value Mean ± SD p-value

Mesial angulated group 1.00 ± 1.10 7.93 ± 8.65
Distal angulated group 1.17 ± 1.20

0.441
5.54 ± 6.15

0.347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t at p < 0.05 level (*)

Table 6.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according to angle deviation degree in test group

Measurements
Eruption speed (mm/month) Angulation change (�/month)
Mean ± SD p-value Mean ± SD p-value

~15� 1.39 ± 1.51 7.23 ± 7.55
15~45� 1.18 ± 1.26 0.159 6.19 ± 8.78 0.558
45�~ 0.84 ± 0.82 5.99 ± 3.86

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 significant at p < 0.05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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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완전한 치수치료를 동반하고 있었다. 이는 하악 소구치부

의 함치성 낭은 부분 유치의 치수괴사로 인한 염증에 의해 야

기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고려할 때 심한 우식으로 인하여 치

수치료를 시행한 치과병력이 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방사선 사진 촬 을 통해 함치성 낭의 발생 유무를 확

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조 술은 함치성 낭에 이환된 치아를 치료하는 방법 중 가장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자발적인 치아의 맹출을 유도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진다. 

조 술을 통한 자발적인 맹출의 성공률은 여러 연구에서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Hyomoto16)의 연구에 따르면 함치성 낭

에 이환된 하악 소구치 중 72.4%가 조 술 후 자발적으로 맹출

되었으며, Yahara14)의 연구에서는 71.4%가 맹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함치성 낭을 조 술로 치료한 결과 93%의 환

자에서 자발적인 맹출을 나타내어 선학의 연구에서보다 더 높

은 성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환자의 연령 및 부위 등의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치료 시에 형성한 개구부의 방향

및 유지기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 술 후 함치성 낭에 이환된 치아의 맹출 속도 및 각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이용했는데 파

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낭에 이환된 치아 외에도 전반적인 상,하

악 구조물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소아치과 역의 진단 및 치료

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은

머리의 위치나 기울기, 교합면 기울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왜곡이 일어나고 상이 확 되거나 축소되는 단점이 있으

나17), 하악 구치부는 환자의 자세에 의한 왜곡의 향을 가장 적

게 받는 부위로 보고되고 있다18). 또한 촬 시 환자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 촬 한다면 수직적인 요소와 치축각의 측정에

있어서는 높은 재현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9-21).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을 함치성 낭종에

이환된 하악 소구치로 한정시켰으며, 증례 중 매복된 소구치가

협설 측으로 경사되어 판별이 어려운 환자를 제외하 고, 초진

Fig. 3. Eruption speed and angulation change according to angle deviation degree in test group.

Fig. 4. Changes in the eruption speed and rate of angulation change in premolars after marsupialization in the test group. (A) Scattergram of eruption speed
and duration after marsupialization. (B) Scattergram of rate of angulation change and duration.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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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진 기간의 파노라마 사진의 확 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

해 하악 제1 구치 치관의 크기를 기준으로 수치를 표준화했기

때문에 파노라마의 왜곡현상에 의한 측정치의 오차는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치아의 맹출 속도에 하여, Proffit22)은 정상적인 하악 소구

치의 맹출 속도는 소구치가 교합면에 도달될 때까지 하루에

25~75 ㎛ 맹출한다고 했고, Smidt23)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46 ㎛ 맹출한다고 하 다.

그러나 조 술 후 낭에 이환된 치아의 맹출 속도는 낭에 의한

골 결손에 따른 저항의 감소로 정상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조 술 후 낭에 이환된 치아의 맹출 속도에

해, Shouich10)는 맹출 속도 1.6 mm/month, 치축각의 변화는

8.4�/month에 이른다고 하 으며, Kim24)은 1.4 mm/

month, 치축각의 변화는 2.7�/month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치아인 조군의 맹출 속도는 0.53 mm/

month 고 함치성 낭에 이환된 실험군의 맹출 속도는 1.16

mm/month로 낭에 이환된 치아가 2배 정도 빠른 맹출 속도를

나타내었다. 치축각의 변화에서도 정상치아인 조군에서는

1.69�/month 으나 실험군에서는 6.36�/month로 실험군에

서 치축각 변화가 3.7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 술을 시행하여 낭의 압력이 감소되며, 병소 내 치배

상방부위에 치조골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더불어 함치성 낭 내

치조골의 치유양상도 치조골 기저부에서 치조골 능선을 향해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치아는 치근이 성장함에 따른 맹출력에 의해 교합면 방향으

로 맹출하게 되며 치근 성장이 완료되면 자발적 맹출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치근 발육에 따른 치아의 맹출성 이동

을 관찰하고자, 함치성 낭종에 이환된 하악 소구치의 치근의 발

육상태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여(1/4R, 2/4R, 3/4R, 1R) 단

계별 맹출 속도와 치축각의 변화량을 측정하 다.

분석 결과 치근 발육정도가 커질수록 맹출 속도 및 치축각 변

화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을 지니지

는 않았다(p > 0.05). 비록 통계학적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

았지만 치근이 덜 발육된 단계일수록 물리적인 크기가 작아 함

치성 낭이 커지려는 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위된 정도가

크며,  아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어 조 술 후

속도 및 치축각 변화량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함치성 낭에 이환된 소구치의 변위정도에 따른 맹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하악 제1 구치의 장축을 기준으로 15�이하,

15~45�이하, 45�이상의 3 단계로 분류하 다. 변위된 정도

가 작을수록 맹출 속도는 빠르게 나타났으며 치축각의 변화량

은 적게 나타났다(p > 0.05). 이는 각도 변위량이 작은 군이 정

상위치로 맹출되는 속도가 작은 것을 나타낸다.

낭에 이환된 치아는 조 술 후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 위

치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초기에는 빠른 맹출 이동을

나타내지만, 병소가 점차 치조골로 치유됨에 따라 치아의 맹출

이동이 느려지며 때로는 이동이 중지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조

술 후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치아가 완전히 맹출되지 않

는 경우에는 교정적 견인이 권장되며, 처음부터 치아가 이동하

지 않는 경우에는 이환된 치아를 제거할 수도 있다.

조 술 후 자발적인 맹출을 기 할 수 있는 관찰 기간에 하

여 Miyawaki10)와 Koca11)는 맹출에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남

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술 후 3개월 후에도 맹출되지 않을시

교정적 정출술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 술 후 6개월 이내에 부분의 변

화가 나타났으며, 그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치아의 맹출 이

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 술 후 치아의 자발적인 맹

출을 관찰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관찰기간을 가진 후 부가적

인 교정적 견인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 술 후 이환 치아의 이동 및 각도 변화에

향을 주는 제반 요인을 평가하여 치료방법을 예측, 결정할 수

있는 지표인자를 찾고자 하 으나 본 자료상에서는 특별한 지

표인자를 찾지 못하 다. 또한 파노라마 사진을 이용하여 분석

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환된 치아가 근원심으로 경사된 증례만

을 사용하 고 순설측으로 경사된 경우는 분석이 불가능하

다. 그 외에도 방사선 사진의 상의 왜곡이나 중첩, 수평각 및 수

직각 변화에 따른 상의 변형에 의한 측정 오차가 있었으며, 조

술시 함치성 낭의 크기나 치배의 낭 내 변위정도의 향을 고

려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관찰된 더 많은 환아의 자료

가 요구되며, 그 외에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의 측정 오차

를 줄이기 위해 CT를 통한 분석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 있어서 함치성 낭에 이환된 하악 소구치를 상으

로 하여 조 술 시행시 자발적 맹출의 성공률과 맹출한 경우에

서 맹출 속도 및 치축각의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조 술을 시행한 후 교정적 견인 없이 93%의 하악 소구치가

자발적으로 맹출되어 조 술이 함치성 낭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함치성 낭에 이환된 소구치는 조 술 후 이환되지 않은 정상

조군보다 더 빠르게 맹출되었고 각도 변화도 더 크게 나타났

다. 그리고 이환된 소구치의 치근 발육정도가 낮을수록 맹출 속

도 및 치축각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고 변위된 정도가 작을수록

더 빠르게 맹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 조 술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나타났고, 이를 고려하여 조 술을 시행하고 최

소 6개월간의 관찰기간을 가진 후에도 치아가 자발적으로 맹출

하지 않으면 부가적으로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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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함치성 낭, 조 술, 하악 소구치, 맹출 속도

함치성 낭에 이환된 하악 소구치의 조 술 후 맹출 양상

최시내∙김 진∙김현정∙남순현

경북 학교 치의학전문 학원 소아치과학교실

본 연구는 최근 12년간 하악 소구치에 발생한 함치성 낭을 가진 환자에 하여 조 술을 시행한 후 해당 치아의 맹출 양상

과 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복치의 깊이, 경사도, 매복치 치근의 발달 정도 등과의 관계를 평가하 다. 

조 술을 시행 한 후 93%의 하악 소구치가 자발적으로 맹출 했으며, 낭종에 이환된 소구치는 이환되지 않은 조군보다

조 술 후 더 빠르게 맹출 되었고 각도 변화도 더 크게 나타났다(p < 0.05). 이환된 소구치의 치근 발육정도가 낮을수록 맹

출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고(p < 0.05), 치축각 변화량은 커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부분의 경우 맹출 속도와 치축각의 변화는 조 술 후 6개월 이내에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함치성 낭에 이환된 치아의 조 술 후 자발적인 맹출 유도양상에 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진

단을 통해 바람직한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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