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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limitations and its solutions of the digital clear aligner treatment

Gi-Sun Bae

Sun Orthodontic clinic

The digital clear aligner is widely used due to the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simultaneously manufactur-
ing the entire aligner used in treatment with a single setup.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lear aligners, 
which make it difficult to effectively transmit orthodontic force to the teeth compared to traditional brackets, the 
teeth do not move as planned, resulting in repeated refinements and increased treatment periods. The following 
measure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se problems:
1.   Partial production of Clear aligner: Manufacturing the entire aligner not all at once but in stages, typically 

8-10 at a time, allows for more precise management of the individual tooth movement. Additionally, adjust-
ments can be made promptly if treatment does not go as planned.

2.   Direct 3D printing of clear aligners: Direct 3D printing offers the possibility of creating more efficient aligners 
that adhere more closely to the teeth than vacuum-formed ones. Moreover, effective tooth movement can be 
achieved by adjusting the aligner's thickness or designing structures to apply orthodontic forces as required.

3.   Digital hybrid treatment: Using 3D-printed brackets with two strands of NiTi wire allows for rapid and accu-
rate tooth movement with gentle force. In particular, the ability to manufacture clear aligners and 3D-printed 
brackets together in a single digital setup enables various clinical applications. This not only shortens the 
treatment period but also allows for better treatment results.

Key words :   Digital clear aligner, 3D-printed bracket, hybrid orthodont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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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디지털 투명교정장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
작된다.  

1)   환자의 인상 혹은 구강내 디지털 스캔으로부터 
3차원 모형을 형성

2)   디지털 모형상에서 개개 치아들을 분리해 낸 후 
치료 목표에 맞게 적절한 교합을 이루도록 배열
한 셋업 모형 제작  

3)   초기 모형에서 최종 셋업 모형까지 개개 치아들의 
전체 이동량을 계산한 후 이를 장치당 최대 이동
량으로 나누어 장치의 단계 수를 결정 

4)   단계별로 만들어진 디지털 모형을 3D 프린터로 
각기 출력 

5)   출력된 단계별 모형에서 진공성형 방식으로 투명
교정장치를 제작 

매 단계마다 환자의 인상을 채득하고 다음 단계로
의 셋업 모형 제작을 반복해야 했던 아날로그 방식의 
투명교정장치와는 달리 디지털 투명교정장치는 한 번
의 인상 혹은 디지털 스캔과 한 번의 셋업으로 치료 종
료시까지 여러 단계의 투명교정창치를 한꺼번에 제작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임상적 문
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저자는 디지털 투명교정장
치가 가진 임상적 문제점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
의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디지털 교정장치의 임상적 문제점 

1)   원래 계획했던 만큼의 치아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제한된 탄성을 가진 얇은 플라스틱 필름을 치아 전
체에 씌워서 힘을 가하는 투명교정장치가  브라켓을 
부착하고 교정용 호선을 사용하는 전통적 방식의 교
정치료에 비해 치아 이동을 정확하게 이루기 힘들다는 
것은 투명교정장치 개발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1~5). 초기에는 매끄러운 치아 표면에 투명교
정장치가 효과적으로 교정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각형 레진 어태치먼트

Figure. 1a. 투명교정장치의 변형에 의해 장치 하단이 벌어지며 치아에 함입력이 가해진다. 
Figure. 1b. 투명교정장치로 회전을 시도할 때도 함입력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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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치아 표면에 부착하는 방법들이 시행 되었지만 기
대와는 달리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였다6). Brezniak7)

에 의해 투명교정장치가 악궁에 장착되어 치아에 힘
을 가할 때 투명교정장치의 변형이 일어나며, 특히 치
은쪽이 넓게 벌어져서 치아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제대
로 교정력을 발휘할 수 없는 반면 대부분의 교정력이 
절단연 혹은 교합면 쪽에 집중되어 해당 치아의 함입
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8,9) 이러한 구
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었다(Fig. 1).  

가장 널리 언급되는 시도는 단일 재질이던 투명장치
용 시트지를 재질이 다른 세 겹의 레이어를 압축한 재
질로 바꾸어서 탄성력을 높임으로서 상대적으로 교정
력을 부드럽고 길게 유지함과 동시에 투명교정장치가 
치면에 좀 더 잘 적합되도록 하여 교정력을 좀 더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자의 장치 착용
감 개선과 함께 기존 시트지에 비해 치아 이동에 효과
적이라는 보고도 있었으나10) Griffith 등11)은 3중 시트
지가 기존의 시트지에 비해 치료 효과에 있어 통계학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가지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진 기존의 사
각형 레진 어태치먼트 대신 다양한 각도의 접촉면을 
가진 여러 개의 작은 레진 어태치먼트들의 조합을 사
용하여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회전, 경사이동 등 다양한 치아 이동을 훨씬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투명교정장치
와 같은 가철성 장치로는 얻기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치근 이동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역시 효과 여
부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보고가 있었으나12~14) Kar-
ras 등15)은 새로운 어태치먼트가 기존의 사각형 어태
치먼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고 보고하였다. 

투명교정장치의 치료 효과에 대해 가장 자주 언급
되는 연구는 2009년과 2020년 Kravitz 등에 의해 행

해진 일련의 연구일 것이다. 2009년 Kravitz 등16)은 
인비절라인으로 전치부를 치료한 환자들의 치료전 계
획(Clincheck)과 치료후 모델을 확장, 축소, 함입, 정
출, 순설측 경사 및 근원심 경사, 회전 등 치아 이동별
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목표했던 이동량
의 41% 정도만 움직여서 치료 결과에 대한 예측성이 
많이 떨어짐을 보고하였다. 2020년에는 전치열에 걸
쳐 동일한 비교를 시행하여 11년 동안 투명장치 재료
의 변화 및 다양한 어태치먼트의 개발 등 치료 예측성
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실제 치료결과에 반영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교 결과는 목표 이동량
의 50%로 나타나 11년전의 41%에 비해서는 개선이 이
루어 졌지만 여전히 낮은 치료 예측성을 보여준다고 하
였다17). 2021년 Upadhyay 등18)도 지난 20년간 투명
교정장치에 대한 다양한 임상 연구를 종합한 결과 치
아 이동의 정확성이 50%에 수렴한다고 보고한 바 있
으며, Sachdeva 등19)은 병원에서 직접 제작하는 투명
교정장치의 치아 이동 정확성 역시 56% 정도로 공장
에서 대량 생산하는 투명교정장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2)   반복된 리파인먼트에 의해 비용과 치료기간이 증
가된다. 

투명교정치료의 결과가 원래 치료계획의 절반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시 환자 인상을 채득하거나 
디지털 스캔을 한 후 셋업을 해서 투명교정장치를 새
로 제작하는 리파인먼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리파인먼트의 주 원인이 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
던 특정 치아나 특정 형태의 치아 이동은 리파인먼트
를 통해서도 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리파인먼트를 반복해
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투명교정장치만
으로는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 부분적으로 
브라켓을 접착하여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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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rqub 등20)은 2022년 인비절라인 치료에서 초진
시의 치료 난이도와 리파인먼트의 횟수, 치료 기간간
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체 388명의 환자 중 
리파인먼트가 필요없었던 경우는 단지 33명(8.3%)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전부 한번 이상의 리파
인먼트가 필요했고, 가장 흔한 리파인먼트 횟수는 3번
(전체 환자의 58%)였음을 보고하였다. Kravitz 등21)은 
500명의 인비절라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도중 브라
켓으로 전환이 필요했던 환자의 비율과 리파인먼트 횟
수, 치료 기간 등을 조사한 결과 인비절라인 치료를 마
치기 위해 환자 매 6명당 1명의 비율(17.2%)로 브라켓 
접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리파인먼트가 필
요 없었던 환자의 비율은 단지 6.0%에 불과했으며 평
균 리파인먼트 횟수는 2.5회, 전체 투명장치의 개수는 
64.1개 였다. 또한 평균 치료기간은 22.8개월로 치료 
시작단계에서 예측했던 것에 비해 5.1개월 더 길어졌
다고 하였다.   

원래 계획과는 달리 리파인먼트가 반복될 경우 전체 
치료기간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환자와의 문제를 유발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추가적인 장치 제작에 따른 비
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디지털 투명교정장치의 경우 리
파인먼트 비용이 초기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
만 리파인먼트의 횟수와 제작 가능한 기간을 치료 시
작전에 미리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치료 결
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리파인먼트 횟수가 늘어날 경
우 추가 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이
미 비용을 지불한 리파인먼트 횟수를 채우기 전에 충
분히 치아 배열이 완료되더라도 환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비용 손실을 감수하거나 조금 더 정교하
게 마무리하자고 환자를 설득하여 불필요한 리파인먼
트를 진행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3) 디지털 셋업 고유의 문제점
실제 치아모형을 잘라서 셋업할 때와는 달리 디지털 

셋업은 3D 모델링의 기본 포맷인 STL파일이 대상 물
체의 표면을 미세한 삼각형들이 모여서 만든 얇은 껍
질 형태로 인식하기 때문에 셋업 도중 치아들이 접촉
하게 되면 각자의 표면을 통과해서 겹쳐지는 일이 발
생하게 된다(Fig. 2). 단순히 셋업 모형 하나만을 제작
할 때는 악궁 형태를 따라 개별 치아의 근원심 폭경을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 등을 써서 치아끼리 
겹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투명교정장
치 제작을 위하여 치료전 3D 모형에서 셋업 모형까지 
치아 이동량에 따라 장치 단계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러한 침범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치
료전 치아 위치 A로부터 셋업후 치아 위치 B까지 이동 
단계를 나눈다고 할 때, 치아간 최단 경로를 따라 치아
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총생 등에 의해 이동 경로상에 
다른 치아가 존재할 경우 그 치아들을 통과하면서 지
나가게 된다(Fig. 3a). 이러한 방법으로 3D 프린팅된 
중간단계의 모형은 일부 치아들끼리 서로 겹쳐친 상태
로 출력되게 되고, 이런 상태의 모형으로 제작된 투명
교정장치는 당연히 구강내에 제대로 적합되기도 힘들
고 적절한 치아이동을 유발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
는 투명교정장치 제작전에 단계별 셋업 모형을 주의깊
게 관찰하여 서로 겹친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거나 치
아 이동경로를 직선 대신 곡선으로 하여 장애물을 회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만(Fig. 
3b), 대량으로 제작이 진행되는 디지털 투명교정장치
의 특성상 각 단계별 모델을 일일이 살펴보고 수정하
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2. 디지털 투명교정장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부분적 투명교정장치 제작 
몇 십단계에 이르는 투명교정장치를 모두 사용한 후 

치료 목표와 비교해서 치아 이동이 부족한 부분을 대
상으로 리파인먼트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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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경우 리파인먼트가 필요한지 하지 않은지 판단
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치료 도중 지금 현재의 교정 진행 상태가 원래 
계획했던 이동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2008년 Sterental 등22)은 제작사
가 전체 투명교정장치를 한꺼번에 술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10단계씩 나누어서 제공하고, 술자는 매 10단계

마다 환자의 인상을 다시 채득하여 보내면 제작사에서 
이를 치료계획 당시의 해당 치료단계와 비교하여 이
동 정도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개념
을 발표하였다. 만약 치료 계획과 일치하면 원래 세트 
중 다음 10단계를 보내주고, 만약 단계별 계획과 상당
한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새로 셋업을 진행하여 새로
운 10단계를 제작하여 보내주는 방식이며 특히 교정

Figure. 2. 디지털 셋업 도중 치아들이 접촉하게 되면 각자의 표면을 통과해서 서로 겹쳐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Figure. 3a.   총생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우측 측절치가 이동할 때 우측 견치를 통과하면서 이동한다. 4번째 단계의 0.3mm에서부터 6번째
와 9번째 단계에서는 0.6mm까지도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b.   우측 측철치가 이동하는 동안 우측 견치와 중절치를 이동시켜 치아들이 서로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매 단계 치아의 이동
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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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의들을 대상으로 추가 비용
을 받고 진행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간 검증 방식을 처
음 도입한 인비절라인의 경우 교정장치를 해외로부터 
배송받아야 하는 우리나라는 배송비 및 배송에 걸리
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지만 국내 투명교정장치 제작사들은 해외 배송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에서 유사한 단계별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할 경우 치료 도중
에 평가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장
점이 존재한다. 먼저 전체 치아이동을 한꺼번에 시행
하는 경우에 비해 치아이동을 부분부분 구간별로 나
누어서 시행하게 되면 복잡한 치아 이동을 단순화 시
킬수 있고 상대적으로 치료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 
Arqub 등20)에 따르면 치료 시작전 PAR index가 낮을
수록 – 즉 더 간단한 치료일수록 - 더 적은 수의 리파인
먼트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서술
한 바와 같이 디지털 투명교정장치의 특성상 장치 제
작과정에서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겹치는 일이 발
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동 경로를 곡선으로 하는 

등 개개 치아들의 움직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
는데, 몇 십개나 되는 전체 장치를 한꺼번에 제작하기 
보다는 한 번에 8~10개 정도로 단계를 나눠서 제작할 
경우 개개 치아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 장치
를 끝낼 때까지 문제 해결을 미루지 않고 문제가 관찰
되는 즉시 overcorrection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새
로운 셋업을 제작함으로서 별도의 리파인먼트 가능성
을 최소화 하고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단
계별 장치제작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다(Fig. 4).     

2) 3D 프린터로 투명교정장치를 직접 출력 
3D 프린터로 치아 이동 순서에 따라 몇 십개의 셋업 

모형들을 출력한 후 이를 각각 열가소성 시트지로 진
공 성형하여 제작하는 기존의 디지털 투명장치 제작 
방법은 베이스를 포함한 모형 전체를 일일이 출력해야 
하고 또 진공 성형과 트리밍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에서 재료 및 시간의 낭비가 심한 제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투명하고 탄성이 있는 재질의 레진
을 사용하여 3D 프린터로 직접 투명교정장치만을 프

Figure. 4.   부분적 투명교정장치 제작. 디지털 스캔을 여러번 시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체 치료 단계를 부분별로 나
눔으로써 치료의 난이도를 낮추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리파인먼트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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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3D 프린팅 투명교정장치의 다양한 응용. 장치의 일부 두께를 얇게 혹은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치아 이동을 위한 공
간을 부여하거나 치아에 힘을 가할 수 있는 구조물을 투명교정장치 자체에 내장시킬 수 있다. 

린팅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적절한 재
질의 레진 프린팅 재료가 존재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
오가 있었으나, 최근 투명교정장치를 출력할 수 있는 
레진 재료들이 개발 되면서 이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23,24).

투명교정장치를 직접 출력하게 되면 진공성형 방식
으로 제작할 때에 비해 치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장
치를 출력할 수 있어 좀 더 확실한 치아이동을 이룰 수 
있고 상대적으로 레진 어태치먼트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레진 재료의 특성상 온도 변화에 따라 장치
의 경도나 탄성도가 일정 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외력
에 의해 장치의 변형이 생기더라도 열을 가해 장치 형
태를 원래도 되돌리거나(형성 기억) 장치 장착전에 따
뜻한 물에 미리 담궈서 부드럽게 만들어 쉽게 장착하
게 하고 구강내 온도로 장치의 경도가 증가하면서 교
정력을 가하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
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다만 아직은 출력 방식과 재료의 한계에 따른 파절 
가능성 때문에 기존 방식의 투명교정장치에 비해 장치 
두께가 두꺼워져서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하고 불필요

한 구치부 함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서포트 제거 및 
세척, 질소 중합 등 프린팅 후과정이 까다로우며 재료 
중합 정도에 따라 장치의 탄성도나 투명도가 달라지거
나 비중합된 레진 잔여물에 의한 알러지 유발 가능성
이 지적되는 등 아직 여러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투명교정장치를 직접 프린팅할 경우 기존의 투명장치
처럼 단일 두께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
정력이 필요한 부위와 아닌 부위에 따라 장치의 두께
를 다르게 하거나 필요한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별도
의 구조물을 디자인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Fig. 5). 하지만 아직은 투명장치
형태에 따른 교정력의 변화나 어떠한 형태의 구조물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부족할 뿐 아니라 
사용할 만한 적당한 디자인 프로그램도 아직 개발중
에 있기 때문에 널리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인다.      

3) 디지털 하이브리드 치료 
기존의 고정성 교정장치로 치료를 하다가 치료 마지

막 단계에 한두 치아의 미세한 토크 조절 등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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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를 교정용 호선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장치 
제거 후 투명교정장치 한 두 단계를 사용하여 쉽게 해
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투명교정치료 도중 투
명장치만으로는 원하는 이동을 얻기 힘들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가장 간단히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은 브라켓을 몇 개 부착하고 교정용 
호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투명교정장치와 고
정성 교정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치료를 통
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치료 결과를 얻
고 치료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특히 디지털로 투명
교정장치를 제작할 경우에는 치료 계획시 제작된 디지
털 셋업을 브라켓 부착을 위한 간접 접착트레이 제작
에 사용한다거나 브라켓 부착을 위해 제작된 셋업 모
형을 이용하여 바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는 등 한 
번의 셋업 모형 제작만으로 브라켓과 투명교정장치를 
모두 만들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도 장점
이 있다(Fig. 6).

이러한 디지털 “하이브리드” 치료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브라켓이 개발 되었다. 즉 셋
업 모형을 제작하고 그 모형 상에 시판되는 일반 브라

켓을 배치한 다음 간접 접착 트레이를 만들어 이를 다
시 구강내로 옮기는 기존의 방법 대신 디지털 셋업 모
형상에 3D로 브라켓 형태를 디자인하고 이를 직접 3D 
프린터로 출력하게 된다25). 3D 프린팅 브라켓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Fig. 7). 첫 번째로 한 개의 각형 슬롯을 
가지는 일반적인 브라켓 형태 대신 원형 호선이 들어
가는 두 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 3D 프린팅으로 일
반적인 형태의 레진 브라켓을 제작할 경우 각형 호선
으로 토크와 같이 큰 힘이 가해지면 슬롯이 벌어지거
나 파절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두 가닥의 원형 호선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교정력으로 동일한 치아
이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파절이나 슬롯 변형의 위
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별도의 결찰이 필
요없는 클립 형태의 슬롯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형
태의 슬롯을 3D 프린팅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결찰에 
사용된 엘라스틱 링의 힘에 의해서도 슬롯이 변형되
어 호선이 들어가지 않거나 슬롯이 좁아져서 마찰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또한 클립 형태의 슬롯은 결찰
에 의한 마찰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이동 
속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브라켓 

Figure. 6.   하이브리드 교정치료. 한번의 디지털 셋업으로 브라켓 부착을 위한 간접 접착 트레이와 투명교정장치를 함께 제작
할 수 있어서 교정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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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3D 프린팅 브라켓. 디지털 셋업 상에서 디자인하여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한다. NiTi 원형호선 두 가닥이 들어갈 
두 개의 클립형 슬롯을 가지고 있으며 접착용 지그가 함께 만들어져 있다.  

Figure. 8. 3D 프린팅 브라켓을 이용한 치료방법. 
Figure. 8a 치료전 상악의 모습 
Figure. 8b 브라켓 접착 후 .010 NiTi 호선을 치은쪽 슬롯에 넣어 확장을 시도한다 
Figure. 8c NiTi 호선의 탄성에 의해 상악 좌측 측절치와 우측 견치를 배열할 공간을 확보한다.  
Figure. 8d. 상악 좌측 측절치와 우측 견치에 브라켓을 부착하고 절단연쪽 슬롯에 .010 NiTi 호선을 넣어 치아 배열을 진행한다.  
Figure. 8e 절단연쪽 슬롯에 .012 NiTi 호선을 넣어서 치아 배열을 계속한다. 
Figure. 8f 토크 조절을 위해 절단연쪽 슬롯에 .014 NiTi, 치은쪽 슬롯에 .012 NiTi 호선을 삽입한다.  
Figure. 8g 엘라스틱 체인으로 전치부 공극을 폐쇄하고 치료를 마무리한다. 
Figure. 8h 브라켓을 제거하고 고정정 유지장치를 부착한다. 



임상가를 위한 특집   

K o r e a n  D e n t a l  A s s o c i a t i o n

2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62권 제5호 2024326

접착을 위한 지그가 브라켓 본체와 함께 출력되어 있
기 때문에 브라켓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부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치아 이동이 개별화된 브라켓 
형태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호선 조절 없이 

NiTi 호선만을 사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다. 
3D 프린팅 브라켓은 NiTi 호선의 부드러운 교정력

과 자가 결찰형 슬롯의 낮은 마찰력을 통해 투명교정
장치 치료에 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치아 배열이 가

Figure. 9. 3D 프린팅 브라켓과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치료. 
Figure. 9a 3D 프린팅 브라켓으로 하악 전치 배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혀 내밀기 습관에 의해 전치부 공극이 발생하였다.  
Figure. 9b,c 탄성 체인을 사용하여 공극을 폐쇄하려 하였으나 환자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 공극이 잘 폐쇄되지 않았다.  
Figure. 9d. 브라켓이 부착된 상태로 셋업 모형을 3D 프린팅 하였다.  
Figure. 9e 브라켓 하방의 언더컷이 블록 아웃된 상태로 출력된 모습.  
Figure. 9f 브라켓이 부착된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였다.   
Figure. 9g 투명교정장치가 장착된 모습. 
Figure. 9h 공극이 폐쇄되고 브라켓을 제거한 후의 모습.  

Figure. 10.   3D 프린팅 브라켓을 이용한 노년층 환자의 치료. 치주 질환에 의해 치근 노출 및 심한 치아 동요도를 보여 투명교
정장치로는 치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3D 프린팅 브라켓을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전치부 배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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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뿐 아니라(Fig. 8) 전치부 후방 이동이 요구되거
나 환자의 악습관 등에 의해 특정 치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즉시 디지털 투명교정장치로 전환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도 있다(Fig. 9). 

디지털 하이브리드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투명교정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쉽게 해
결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투명교정이 힘든 환자에
서도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노년층 환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약해진 치주 조직 때문에 정교한 치근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치은쪽이 상대적으로 잘 벌어지
는 투명교정장치의 특성상 충분한 조절이 어렵고 가
해지는 교정력도 너무 과한 경우가 많다. 이 때 두 가
닥의 NiTi 호선과 3D 프린팅 브라켓을 사용하면 부
드러운 교정력으로 정확한 치근 조절이 가능하고 상
대적으로 빠르게 치근 이동을 얻을 수 있으며(Fig. 9). 
필요에 따라 투명교정장치를 추가하여 치료를 마무리
할 수 있다.

III. 결론 

디지털 투명교정장치는 한번의 셋업으로 치료에 사
용되는 전체 투명교정장치를 한꺼번에 제작할 수 있다
는 편의성과 효율성 때문에 대부분의 투명교정치료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정성 교정장치에 비
해 치아에 효과적으로 힘을 전달하기 힘든 투명교정장
치의 특성 때문에 계획했던 만큼 치아이동이 이루어지
지 않아 리파인먼트의 반복 및 치료기간의 증가를 유
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1.   부분적 투명교정장치 제작 : 전체 투명교정장치를 
한꺼번에 제작하지 않고 8~10단계씩 끊어서 제
작함으로서 단계별 치아 이동양상을 좀 더 정확하
게 관리하고 계획대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2.   3D 프린터로 직접 출력 : 투명교정장치를 직접 
3D 프린팅 함으로서 진공성형 제작에 비해 좀 더 
치아에 밀착되게 제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
에 따라 장치의 두께를 조절하거나 교정력을 가하
는 구조물을 디자인 하는 등 좀 더 효과적인 치아
이동이 가능하다. 

3.   디지털 하이브리드 치료 : 두 가닥의 NiTi 호선이 
들어가는 3D 프린팅 브라켓을 사용하여 부드러
운 힘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아 이동을 이룰 수 있
다. 특히 한 번의 디지털 셋업으로 투명교정장치
와 3D 프린팅 브라켓을 같이 제작할 수 있기 때
문에 다양한 임상 적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치
료 기간을 단축하고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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