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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numberless bacteria lives in the oral cavity, there has not 

been developed yet about complete sterilizing disinfection of oral 

cavity.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each clinics about oral 

antiseptic agents and methods using in oromaxillofacial surgery 

however, the reality about antiseptic is that it used to be proceeded 

just as the past without any ve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ffect of different 

application time of povidone-iodine solution on salivary bacterial 

counts.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20 persons (10 males, 10 females) 

between the age of 26 and 32 who didn’t have any systemic disease 

and didn't take any medicine in recent 3 months. 2.5mL of 

non-stimulatory saliva was first collected from every subjective 

persons. Then, 2.5mL of saliva after rinsing for 1 minute with 

povidone-iodine solution was collected from 10 persons (5 males and 

5 females) of group 1 and 2.5mL of saliva after rinsing for 2 minute 

with povidone-iodine solution was collected from 10 patients(5 males 



and 5 females) of group 2. These samples were cultured for 48 hours 

aerobically. The colony-forming units (CFU) were calculated for each 

time point and reduction rate of CFU between 2 groups were tested 

using ANOVA. 

  Both groups showed significant decrease on CFU according to 

applied times (P<0.01). But, the percentage of decrement of CFU 

between 2 groups was not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present study confirmed that povidone-iodine was excellent oral 

antiseptic agent.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reduction rate of salivary bacterial counts in regard to its application 

time, 1 and 2 minutes.



ⅠⅠⅠⅠ. . . .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구강 내에는 무수한 세균이 서식하고 있으며 완전한 구강내 살균 소독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시에 사용하는 구

강 소독제와 소독방법은 각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과연 살균 효과가 얼마

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과거로부터 해오던 대로 술자의 경험적

인 지식에 따라 행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적 소독제들이 소개되어 오고 있는데, 그들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강내 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chlorhexidine gluconate (CHX), cetylpiridium chloride (CPC), 

benzalkonium chloride, ListerineⓇ, povidone-iodine등이 있다. 이러한 소

독제들은 다양한 상품명과 다양한 농도로 시판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등

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수의 경우에는 구강 조직의 산소화 효

과로 한때 구강내 소독제로 각광받았으나 최근 발암성, 섬유모세포의 자극과 

치유 지연 등의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 또한 CHX는 현재 일반인

에게 있어서도 널리 알려진 구강내 양치용액으로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 있다. CHX와 CPC, 생리 식염수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구강양치 용

액들의 살균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부터 CHX의 농도를 달리해 살균력을 비교

한 논문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있어 CHX는 이미 검증받은 구강

내 양치용액이라 할 수 있다(2,3). 하지만 CHX의 사용시 치아 변색 등의 부

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4), 몇몇 세균총 및 진균 등에는 낮은 효과 역시 보

고되고 있다(5-7). 예를 들어 0.002%  CHX의 경우 다양한 세균총에서 큰 

살균력을 기대할 수 없으며(8), 메치실린 저항성 연쇄포도상구균(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 0.5% CHX에 3분간 

노출되어도 죽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이 중 povidone-iodine은 점막에 자극이 적으며 비교적 강한 살균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소독제로서 구강 내 소독시 널리 이용되고 있다. 

Povidone-iodine은 polyvinypyrudidone과 iodine의 혼합액으로 'PVP-I'로 

불리기도 하는데 iodine과 관련된 자극성과 착색 및 알러지 작용을 감소시키



면서도 iodine의 항세균 작용을 나타낸다(10,11).  이런 강력한 살균력을 보

이는 povidone-iodine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치과 영역 뿐 아니라 상

기도 감염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또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세균 군집의 크기가 107 CFU (colony-forming unit)/㎖

에서도 100~500배 희석된 povidone-iodine에 10초간 노출되었을 때 사멸

된다고 하였다(13). 이뿐 아니라 povidone-iodine은 방사선 유도 구강점막염

(radiation-induced oral mucositis)에 있어서도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14,15).   

  본 연구에서는 povidone-iodine 적용 시간에 차이를 두어 적용 시간에 따

른 타액 내 CFU (colony-forming unit)의 감소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구

강 내 적용 시간을 알아보고자 했다.



ⅡⅡⅡⅡ.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연구대상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의 학생 중 20명의 건강한 성인 지원자들이 실험을 위

해 선발되었다. 성별은 남, 녀 각 10명씩이었으며, 나이는 26-32세로 평균 

연령은 28.7세였다. 지원자들은 모두 유치악이었고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양호한 구강관리 상태와 건강한 치은을 가지고 있었다. 실험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신질환 병력이 없었고, 실험 기간 3개월 이내에 전

신적 항생제를 투여받은 적이 없었다.

2. 2. 2. 2. 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

  20명의 지원자들을 2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

을 시행하였다. 즉, 1군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은 안정 시 분비된 타액 

0.2㎖를 멸균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멸균된 용기에 채취한 후, 10% 

povidone-iodine (포타딘Ⓡ, 삼일제약, 한국) ball gauze를 이용하여 구강내

를 전체적으로 닦아내고 povidone-iodine 용액 15㎖를 1분간 머금고 있다가 

뱉게 하였다. 구강을 멸균 생리식염수 20㎖로 10초간 세척한 다음, 타액 0.2

㎖를 멸균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멸균된 용기에 채취하였다.

  2군 10명(남자 5명, 여자 5명)은 다른 실험 방법은 동일하였고 

povidone-iodine 용액 15㎖를 2분간 머금고 있다가 뱉게 한 후 구강을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타액을 채취하였다.

  채취된 타액 표본들은 혼합기(Grand-bio PV-1 vortex mixerⓇ, Grand, 

UK)를 이용하여 완전히 섞었고 0.1㎖씩 나누어 1:10, 1:100의 비율로 인산

완충식염수(PBS, phosphate buffered saline)에 희석하였다. 희석된 샘플들

을 각각 20㎕씩 5% sheep blood agar plate에 적용하였으며 micro pipet 

tip을 이용하여 얇게 폈다.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희석된 모든 표본의 

실험은 각각 3회씩 반복 시행하였다. Plate는 37℃ 호기성 배양기에서 48시

간 동안 배양되었다. 생성된 CFU는 illuminated grid가 있는 미생물계수기

(Digital colony counter GW-92CLⓇ, Go Won Scientific Technology,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계수하였다 (Fig. 1).

 

Fig. 1. Colony counter

3. 3. 3. 3. 통계학적 통계학적 통계학적 통계학적 분석분석분석분석

  실험 1군에서 povidone-iodine 용액을 적용하기 전(baseline)과 1분간 적

용 후, 2군에서  povidone-iodine 용액을 적용하기 전(baseline)과 2분간 적

용 후(2군)의 CFU의 변화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NOVA를 시행하

였으며, 1군과 2군 사이의 CFU 감소율을  ANOVA를 이용하여 통계학적으

로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과정은 윈도우용 SPSS 10.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1% 이하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실험 1군과 2군 모두에서 povidone-iodine 적용 전(basaline)에 비해 적용 

후에 측정된 CFU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1),(Figs. 2, 3),(Table 1, 

2). 

Table 1. The numbers of colony-forming units in group 1

* and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with 

baseline (P<0.01)

Table 2. The numbers of colony-forming units in group 2

* and **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with 

baseline (P<0.01)

 각 군 간 povidone-iodine 적용 전과 적용 후의 CFU 감소율을 비교한 결

과에서는 1군과 2군 사이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P>0.05) (Table 3). 

Application tim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103 CFU/㎖)

10-fold dilutions 100-fold dilutions 

baseline 111.89 ± 46.74 453.50 ± 434.91

1 minute 13.53 ± 12.75* 7.60 ± 10.35**

Application tim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103 CFU/㎖)

10-fold dilutions 100-fold dilutions 

baseline 159.06 ± 111.18 769.83 ± 758.30

1 minute 28.32 ± 36.28* 96.07 ± 220.01**



Table 3. A comparison of the reduction rate of the number of 

colony-forming units between group 1 and 2

*, **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 1 

and 2

Groups
 Reduction rate (%)

10-fold dilutions 100-fold dilutions 

Group 1 87.89 ± 10.46 97.19 ± 4.23

Group 2 84.19 ± 18.10* 86.63 ± 28.29**



ⅣⅣⅣⅣ. . . .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본 연구 뿐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도 병원 내에서 소독제나 감염 예방용으

로 쓰이는 구강양치용액으로 povidone-iodine의 살균력을 입증했으며 실제

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povidone-iodine은 MRSA를 포함하는 많은 양의 

세균과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높은 살균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데(8,16,17), 특히 다른 구강 내 소독제와 비교 시 더 강력한 살균력이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18,19).  

  Rahn 등(20)은 치과치료 후 심내막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

러 구강 내 소독제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 

후 균혈증 예방을 위해 치과 치료 전 10% povidone-iodine, 0.2% CHX, 증

류수로 구강내 양치를 실시한 후 혈중 내 Streptococcus viridans의 개체수

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S. viridans의 개체수가 povidone-iodine solution

을 사용한 군에서 증류수를 사용한 군 보다 50%, CHX를 사용한 군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Shiraishi 등(21)은 in vivo 및  in vitro 연구에서 povidone-iodine, CHX, 

CPC의 살균력을 비교하였다. In vitro에서는 3개의 gram positve와 4개의 

gram negative 세균이 test strain으로 사용되었으며, povidone-iodine를 사

용한 군에서 모든 test strain이 사라졌다. 또한 in vivo에서는 6명의 실험자

들에 있어서 양치 전과 후 세균수의 감소율을 관찰한 결과 povidone-iodine

를 사용한 군에서 세균 감소율이 99.4%로 CHX를 사용한 군의 59.7%, CPC

를 사용한 군의 97%에 비해 큰 감소율을 보였다. 

  Yoneyama 등(22)은 in vitro상에서 타액이나 음식물 잔사 같은 구강내 유

기물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식사 10분 후 멸균한 식염수 15㎖로 15초

간 양치 후 표본을 채취하여 다양한 농도의 povidone-iodine과 MRSA, P. 

aeruginosa 등이 포함된 세균 적출 현탁액을 각각 17:2:1로 혼합하였다. 그 

결과 0.07%보다 높은 농도의 povidone-iodine 용액을 사용한 경우에 세균

수가 15초 만에 현저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0.07%보다 높은 

농도의 povidone-iodine에 있어서는 유기물질에 의한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0.02% bensethonium chloride, 및 



0.002% CHX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였으나 세균수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10% povidone-iodine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살균

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희석된  povidone-iodine 용액은 

구강 내 적용시 냄새, 맛, 느낌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

다. 

  Povidone-iodine은 또한 강한 살균력 외에 세포독성 실험에서도 좋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Flemingson 등(23)은 2% CHX, ListerineⓇ, 1% 

povidone-iodine과 같은 구강 소독 제가 배양된 치은 섬유모세포에 어떠한 

독성을 유발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CHX에서 세포 독성이 가장 심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소독제들을 희석했을 시엔 ListerineⓇ이 세포독성이 가장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Povidone-iodine은 앞에서 언급했던 강한 살균력과 최소한의 점막 자극성

으로 구강내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흔히 시판

되고 있는 10% povidone-iodine의 경우 소독시간에 따른 세균 감소율 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었으며 흔히 술자의 경험적인 지식이나 예전부터 

행해져 오던 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구강내 소독제인 10% povidone-iodine의 적용시

간에 따른 CFU 감소율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1분간 적용했을 경우와 2분간 

적용했을 경우에 감소율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in vivo 연구에서 

povidone-iodine의 짧은 적용시간에서도 강한 살균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V. V. V. 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povidone-iodine의 적용 시간에 따른 타액 내 CFU 

(colony-forming unit)의 감소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구강 내 적용 시간

을 알아보고자 했다. 실험 1군에서는 povidone-iodine을 1분간 구강내 적용 

후 CFU 변화 및 감소율을 조사하였고, 실험 2군에서는 2분간 적용 후 CFU 

변화 및 감소율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군과 2군 모두에서 povidone-iodine 적용 전과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

할 만한 CFU의 감소를 보였다. (P<0.01)

2. 1군과 2군 사이의 CFU 감소율은 서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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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of colony counter

Fig. 2. (A) The growth of numerous micro-organism with diverse

       species is observed. (B) Reduction of the number of the

       bacterial colonies is recognized.

Fig. 3. (A) The growth of numerous micro-organism with diverse

        species is observed. (B) Reduction of the number of the

        bacterial colonies is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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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저작물 이용 이용 이용 이용 허락서허락서허락서허락서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동의여부 : : : : 동의동의동의동의( ( ( ( O O O O )   )   )   )   반대반대반대반대(   (   (   (   ) ) ) )      

2008년  8월   일

  

                               저작자:  노  기  표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학   과 치의학과 학  번 20067545 과  정 석사과정

성  명   한글 : 노 기 표            영문 : Noh, Ki Pyo 

주  소    501-090 광주 동구 산수동 광명 A 101동 1105호

연락처    018-601-6709          E-MAIL:  tennis47@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Povidone-Iodine 용액의 적용 시간에 따른 타액 내 

       세균수의 비교

 영문: Comparative Effects of Different Application Time of 

       Povidone-Iodine Solution on Salivary Bacterial Counts


	I. 서론
	II. 연구 대상 및 방법
	III. 연구 결과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