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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ought tha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heat stimulation and the 

mechanism of heating process a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moxa-combustion. In 

order to get the basic data on the effective moxa-combustion method, combustion 

temperature changes (average temperature, peak temperature, average gradient 

temperature and maximum gradient temperature) of the heating period were measured 

respectively by the density of moxa material.

For the experiment, samples of 300mg/0.26cm3 , 400mg/0.26cm3 and 500mg/0.26cm3 of 

moxa material were molded in a conical mold with each 10mm in diameter and heigh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제3회 현곡상,〈일반부〉장려상
(199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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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average temperature and peak temperature of heating period on the 

moxa-combustion showed higher in the 400mg/0.26cm3 and 300mg/0.26cm3 than in the 

500mg/0.26cm3 sample respectively. 2. The average gradient temperature of heating 

period on the moxa-combustion rose quickly in the 300mg/0.26cm3, 400mg/0.26cm3 and 

500mg/0.26cm3 in that order and the maximum gradient temperature rose more quickly 

in the 300mg/0.26cm3 and 400mg/0.26cm3 than in the 500mg/0.26cm3 sample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density of moxa material is 

(the) more important (factor) than <either> the weight or volume of moxa material on 

the combustion temperature changes of the heating period for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and quantity of moxa-combustion.

Key words - moxa-combustion, density, combustion temperature.

(peak temperature, average gradient temperature, maximum gradient temperature)

I •緖論

艾灸療法은 體表上의 일정한 部位에 艾 

絨을 燃燒시켜 經絡에 溫熱的 刺戟을 침투 

시킴으로써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溫熱 刺戟療法7）으로, 다양한 질환의 

치료2,3,7,192^22）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 것으 

로 알려지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약물요법 

과 함께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인식6削되 

고 있다.

그러나 刺戟療法은 일반적으로 刺戟條件 

에 따라 치료 결과의 차이가 있으며, 그 

효능도 적절한 刺戟을 통해 증대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侦-13）물론 艾灸는 환자 

의 病情과 個體性을 감안하여 적절한 자극 

을 정확한 部位에 刺戟함으로써 效率性이 

증대되지만, 환자의 個體性을 排除한 施術 

者의 입장에서는 무엇 보다 적절한 刺戟을 

필요로 한다. 金°에 의하면, 同一 部位에서 

도 刺戟條件이 相異할 경우에는 程度의 차 

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 相反된 결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艾灸의 效能이 刺戟의 內容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艾灸療法에서 剌戟의 內容"은 일반적으 

로 溫熱的 刺戟과 化學的 刺戟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데, 이들은 모두 艾灸의 燃燒 

特性에 따라 그 내용이 決定된다. 燃燒溫 

度의 高低와 長短 및 燃燒時間은 燃燒 過 

程에서 발생되는 化學的 有效 成分의 내용 

과 피부 火傷의 損傷度에 많은 영향을 끼 

치며, 이차적으로 溫熱刺戟의 强度 및 化 

學的 刺戟의 量과 質을 결정하는 중요한 

變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艾灸의 작용기전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하고, 刺戟의 내용 

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는 艾灸의 燃燒 特性에 대한 기 

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艾灸의 熱 

刺戟 類型과 同一한 형태로 刺戟되는 人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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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인 熱刺戟器機를 개발하여 施灸後 발생 

되는 火傷痕과 施灸時 발생되는 연기를 방 

지하기 위해서도 애구의 연소 특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艾灸에 대한 硏究는 대 

부분 效能의 檢證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았 

고 溫熱 刺戟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燃燒 特性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다만 朴0에 의하면, 艾 

灸의 燃燒과정은 豫熱期와 加熱期로 구성 

되는 入熱期、保溫期와 冷却期로 구성되는 

出熱期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燃燒 過程은 

艾灸의 燃燒 重量에 관계없이 모두 豫熱期 

와 加熱期、保溫期와 冷却期의 4단계 類型 

을 維持한다는 보고에 그치고 있다. 燃燒 

時 溫度變化에 대한 연구에서도 燃燒溫度 

는 艾絨의 材質과 濕度、충진도에 따라 最 

高溫度와 燃燒時間 및 溫度 上昇과 下降의 

過程은 相異하며询, 生體내 溫度 變化도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보고询17）가 있 

으나, 艾灸의 연소 과정중, 積極的 인 溫熱 

刺戟은 대부분 加熱期에서 이루어 지며, 

溫熱的 刺戟强度는 最高溫度와 昇溫速度 

및 燃燒時間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艾 

灸의 燃燒過程을 구간별로 세분하여 最高 

溫度、燃燒時間 및 昇溫速度의 관계를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論文은 艾灸의 加熱期에서 平 

均溫度와 最高溫度、平均昇溫速度와 最大 

昇溫速度가 艾炷의 密度에 따라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토하여 효율 

적인 刺戟 方法을 제시하고 艾灸의 刺戟內 

容과 작용기전을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자 

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n. 實驗材料 및 시스템 構成

1. 材料

1） 쑥

蓬萊灸管 株式會社에서 生産된 蓬萊艾灸 

를 90°C되는 건조실에서 5시간 동안 건조 

시킨 후, 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150-200 

Mesh의 체로 걸러 통과한 입자를 사용하 

였다.

2） 내열판

艾灸의 燃燒 과정에서 연소되지 않으면 

서도 단열성이 뛰어난 내열판（밀도： 220 

Kg/n?이하, 열전도율: 0.053 Kcal/mht at 

70± 5°C 이흐匕 곡강도: 3.0 Kg”cm 이상, 

선수축율: 2.0% 이하, 최고 사용온도: 

1.000°C）을 사용하였다.

3） 열전대

艾炷가 연소할 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응답속도가 빠르고 측정 온도값의 오차가 

적은 열전대（k형, 지름 1mm）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2. 시스템 구성

연소특성의 측정과 열역학적 해석을 위 

하여 열전대、온도겨）、인터페이스와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1） 온도계는 K형 열전대와 구동 증폭부、 

온도 전압 변환부、아날로그-디지탈 변환 

부（2중기울기형-45자리형로 구성하였고, 

계측 가능한 온도 범위는 0°C-L000°C이며, 

표시 온도 분해능은 0.1°C로 하였다.

2） 인터페이스부는 온도계에서 출력되는 

BCD형 온도데이터를 병렬로 컴퓨터와 인 

터페이스하여 컴퓨터에 전송되게 하였다. 

사용되는 컴퓨터 （IBM PC-AT/389는 계 

측 시스템의 주 제어기로 계측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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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되어 오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 

는데 사용하였다.

3) 계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분 

석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다음 그림 

(fig丄)과 같이 구성하였다.

전체 시스템은 운영 윈도우하에서 풀다 

운 메뉴 방식으로 운영되게 설계하며, 시 

스템은 계측조건 설정부、데이터 수집부、 

데이터 관리부 및 데이터 분석부로 구성하 

였다.

평균온도와 최고 온도 평균 미분값과 최 

고 미분값 및 연소시간 둥, 여러가지 데이 

터 처리 알고리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 

계 하였다.

m. 實驗方法 및 데이터 처리

1. 실험 방범

실험은 일정한 온도(25°C)가 유지된 室

Fig.1. The scheme of software system

3-1. 계측 조건 설정부는 온도계의 아날 

로그 디지탈부의 온도 샘풀 시간의 설정, 

데이터 표시부의 그래픽 조건 설정등을 제 

어하도록 설계하였다.

3-2. 데이터 수집부는 온도계에서 입력 

되는 디지탈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동 

시에 화일을 형성하여 보관 및 저장이 가 

능하게 하였으며 데이터의 형식과 조건 및 

파일명의 정리둥을 제어하게 구성하였다.

3-3. 데이터 관리부는 새로이 입력되어 

수집되는 데이터,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의 

검색, 분석된 데이터의 관리둥을 관장하여 

실험에서 얻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 

하고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3-4. 데이터 분석부는 일정 구간내에서 

內에서 수행하였으며, 艾炷의 燃燒方法은 

자연 상태에서 연소되도록 하였다. 艾炷는 

쑥을 圓錐型의 성형틀지름 ICm, 높이 

ICm) 에 300mg、400mg 및 500mg을 각각 

넣어 圓錐 모양으로 성형한 다음, 내열판 

위에 艾炷를 놓은 후, 艾炷와 내열판사이 

에 열전대를 삽입한 다음, 艾炷에 착화시 

킴과 동시에 燃燒溫度가 시간 변화에 따라 

서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은 6회 반복하였다(如.2.).

2. 데이터 통계 처리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박의 방법 

에 따라 미분한 온도 곡선을 기초로 加熱 

期의 연소구간을 설정하고 이 구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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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xa > Thermocouple 一> | Tennometer H>

Fig.2. Flow chart of

Interface —> Computer System

experimental procedure

의 平均溫度와 最高 溫度, 平均 昇溫速度 

와 最大 昇溫速度를 검출하였다. 各群의 

통계 처리는 분산 분석법에 의한 분산비를 

통하여 各群 사이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 후, a = 0.05수준에서 Duncan 

검정법에 의해 개별 비교하였다.

IV.實驗成績

1. 쭈均溫度

艾炷의 密度가 300mg/0.26cm3군、400mg 

/0.26cm3군 및 500m理/0.26cm3군에서 平均 

溫度는 각각 367.4±8.90、369.6± 12.310 

및 186.2土7.0P로 나타났으며, 平均溫度가 

500m").26cm3군에서는 300mg/0.26cm3군、 

400mg/0.26cm3군보다 낮았다.

全體 實驗群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기 위하여 分散 分析을 한 결과, F-Value 

는 117.2(P<0.0001)로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 Ducan검정법에 의한 개별 비교에 있 

어서 500m理/0.26cn『군은 300n叩/0.26«1『군 

、400 mg/0.26cm3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300mg/0.26cm3군과 4OOm0/O.26cm3군 

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 

다 (Table 1).

2. 最高溫度

艾炷의 密度가 300mg/0.26cm3군、400mg 

/0.26cm3군 및 500mg/0.26cm3군에서 最高 

溫度는 각각 554.8土14.0笆、563.1 ±18.0°C 

및 268.1 ±9.6笆로 나타났으며, 最高溫度가 

500mg/0.26cm3군 에 서 는 300mg/0.26cm3-2-, 

400mg/0.26cm3군보다 낮았다.

全體 實驗群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기 위하여 分散 分析을 한 결과, F-Value 

는 137.8(P<0.0001)로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 Ducan검정법에 의한 개별 비교에 있 

어서 500mg/0.26cm3군은 300mg/0.26cm3군 

、400mg/0.26cm3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나 300mg/0.26cm3군과 400mg/0.26cm3군 

간에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 

다(Table 2).

3.平均昇溫速度

艾炷의 密度가 30蛔/0.26cmy、400mg 

/0.26cm3군 및 500mg/0.26cm3군에서 平均 

昇溫速度는 각각 38.9±0.8°C/Seo 31.3± 

0.5°C/Sec 및 14.9土0.3P/Sec로 나타났으 

며 300mg/0.26cm3 군、400mg/0.26cm3 군、 

500mg/0.26cm3군 순으로 平均 昇溫速度가 

낮았다.

全體 實驗群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기 위하여 分散 分析올 한 결과, F-Value 

는 385.9(P<0.0001)로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 Ducan검정법에 의한 개별 비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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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Temperature of Heating Period on the Moxa-Combustion.

Group(mg/0.26cm3) No. Average Temperature( °C) Ducan Grouping

300 6 367.4 ± 8.9U a2)
400 6 369.6 ±12.3 A

500 6 186.2 ± 7.0 B

F-Value 117.2****

1) : Mean 士 standard error of 6 cases.

1) : Mean 土 standard error of 6 cases.

2)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a = 0.05

level by Ducan 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by the analysis of variance procedure 

(**** : P<0.0001).

2)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a = 0.05 

level by Ducan 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by the analysis of variance procedure 

(**** : P<0.0001).

Table 2. Peak Temperature of Heating Period on the Moxa-Combustion.

Group(mg/0.26cm3) No. Peak TemperatureC °C) Ducan Grouping

300 6 554.8 ±14.01) Aa

400 6 563.1 ±18.0 A

500 6 268.1 ±9.6 B

F-Value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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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verage Gradient Temperature of Heating Period on the Moxa- 

Combustion.

Group(mg/0.26cm3) No. Average Gradient Temperature

(°C/Sec)

Ducan Grouping

300 6 38.9 ± 0.81' a2)
400 6 31.3 ± 0.5 B
500 6 14.9 ± 0.3 c
F-Value 385.9****

1) : Mean 土 standard error of 6 cases.

2)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a = 0.05

level by Ducan 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by the analysis of variance procedure 

(**** : P<0.0001)

어서 300mg/0.26cm3군、400mg/0.26cm35- 

및 500mg/0.26cm3군은 각각 유의한 차이 

가 인정되었다(Table 3).

4.最大昇溫速度

艾炷의 密度가 300mg/0.26cm3군、400mg 

/0.26cm3군 및 500mg/0.26cm3군에서 最大 

昇溫速度는 각각 74.1 ± 2.6 t/Seo 65.3 ± 

5.51/Sec 및 28.8 土 L4°C/Sec로 나타났으 

며, 최대승온속도가 500mg/0.26cm3군에 서 

는 300mg/0.26cm35x 400mg/0.26cm32- M 

다 낮았다.

전체 실험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한 결과, F-Value 

는 43.9(P<0.0001)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Ducan검정법에 의한 개별 비교에 있어서 

500mg/0.26cm3군은 BOOmg/OZ&n?군、400 

mg/0.26cm3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300mg/0.26cm3군과 400mg/0.26cm 3군 간 

에는 각각의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었 

다 (Table 4).

V.考察

艾灸의 작용은 艾絨이 연소 될 때 발생 

되는 溫熱刺戟이 經絡이나 신경계통에 영 

향을 끼쳐 질병 치료에 효과적인 생체 반 

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 溫熱的 刺戟은 

强度와 量, 作用時間의 변화에 따라서 

Head씨대에 임상적인 응용이 되고 또 자 

율신경을 자극하여 내분비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艾灸療法은 局所火傷으로 

조직성분중의 가열단백체가 혈중에 흠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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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ximum Gradient Temperature of Heating Period on the Moxa-Combustion.

Group(mg/0.26cm3) No. Maximum Gradient Temperature

0C/Sec)

Ducan Grouping

300 6 74.1 ± 2.6° a2)
400 6 65.3 ± 5.5 A

500 6 28.8 ± 1.4 B

F-Value 43.9****

1) : Mean 土 standard error of 6 cases.

2)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a = 0.05

level by Ducan test.

* : Statistically significant value by the analysis of variance procedure 

(**** : P<0.0001)

후, 효과적으로 二次的인 생체 반응을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艾 

灸의 단백체 요법이 刺戟療法임을 긍정하 

는 근거가 되며 艾灸가 혈액에 미치는 영 

향은 대부분 이 기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气 따라서 艾灸의 效能은 

연소과정 중에 발생되는 溫熱刺戟과 燃燒 

時 溶出되는 津液의 화학적 자극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刺戟療法은 대개 刺戟量과 

刺戟의 質 및 患者의 感受性에 의해 그 효 

능이 決定되는데, 刺戟量은 적절하나 刺戟 

의 質이 적절치 못한 경우, 반대로 刺戟의 

質은 적당하나 刺戦量이 미흡한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刺戟療法에서 刺戟의 內容은 量的인 측 

면 뿐만 아니라 質的인 측면과 환자의 感 

受性도 감안하여야 한다. 刺戟量은 刺戟의 

程度를 의미하고 刺戟의 質은 刺戟의 性格 

을 의미하며 환자의 感受性은 刺戟의 수용 

도를 뜻한다. 刺戟量의 多少가 곧 刺戟의 

强度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刺戟;의 强弱이 

곧 刺戟量과 비례하지 않는다 刺戟量은 

刺戟의 强度와 區別된다. 刺戟의 輕重과 

强弱은 刺戟의 强度, 즉 刺戟의 質을 의미 

하고 刺戟量은 刺戟의 量的인 측면을 의미 

하는 것이다.

刺戟量과 刺戟强度의 관계에서 刺戟强度 

는 單位時間의 刺戟量을 의미하며 刺戦量 

은 刺戟强度와 刺戟時間의 승적에 해당한 

다24). 따라서 刺戟强度는 단순히 刺戟量으 

로 결정할 수 없으며, 刺戟量도 刺戟强度 

와 刺戟時間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미약한 자극이라도 長期間의 자극은 일정 

한 자극량을 형성할 수 있고, 반대로 短期 

間의 강자극으로 필요한 刺戟量에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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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또한 자극에 대한 환자의 감수 

성은 個體의 특이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극 또한 환자가 인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적절히 진행되고 시술되 

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에서는 미약한 

자극만으로도 효과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 

고, 어떤 환자에서는 높은 자극을 지속적 

으로 시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감수성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자 

극조건은 자극요법의 반응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임상에서도 

양호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刺 

戦量과 刺戟의 質 및 患者의 감수성등 刺 

戟의 三大 要素少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 

가 있다.

그러나 근래에 艾灸에 대한 연구는 效能 

의 檢證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艾灸의 

자극 내용을 결정하는 연소 특성은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애구의 자극 내용 

을 단순히 艾炷의 부피（오자대、맥립 대등） 

개념만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刺戟의 量 

과 質에 대한 의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연구 결과에 대한 情報의 統一性 

과 交換性에도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 

로 艾灸療法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을 도입하여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艾 

灸의 刺戟量과 刺戟의 質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해석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최근에 박둥 의 보고에 의하면, 艾灸의 

燃燒 과정은 피시술체에 熱이 침투되는 入 

熱期와 피 시술체 에 서 熱 이 방출되 는 出熱 

期로 이루어 지는데, 入熱期는 다시 艾炷 

의 熱이 피 시술체 에 전달되 기 위 해 필요한 

豫熱期와 艾炷의 熱이 직접 전달되는 加熱 

期로 이루어 지며, 出熱期는 艾炷가 연소 

한 후 방출되는 熱이 재에 의해 억제되는 

保溫期와 재가 열의 방출을 억제하는 기능 

이 상실된 후, 熱이 주위 환경과 평형을 

유지하려고 방출되는 冷却期로 이루어 진 

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燃燒 과정은 艾 

灸의 重量에 관계없이 모두 일정한 類型을 

維持하며 艾灸의 刺戟量과 質의 의미에 있 

어서도, 刺戟量은 刺戟 熱量과 비례하고, 

刺戟의 質 즉 刺戟의 强度는 最高溫度와 

昇溫速度 및 燃燒時間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艾灸療法에서 溫熱的 

刺戟의 强度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는 연소 특성 중, 平均溫度와 最高 溫度' 

平均 昇溫速度와 最大昇溫速度가 加熱期에 

서 艾絨의 密度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실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艾灸의 

刺戟强度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효율적 

인 연소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艾灸의 熱 刺戟量은 艾灸의 燃燒 熱量에 

의해 결정 되는데, 艾灸의 熱刺戟이 직접 

적으로 인체에 투입되는 有效 熱 刺戦量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總熱量에서 인체 

에 熱刺戟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室 

溫으로 복사되는 放出熱量을 배제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艾灸의 熱刺戟量은 

總燃燒 熱量에서 放出 熱量을 배제한 有效 

熱刺戟量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室 

溫에서 연소되는 總熱量만으로 결정할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刺戦量이 同一한 경우 

를 가정하면, 刺戟의 質에 差異는 연소온 

도의 상승구배의 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음 

으로 刺戟의 質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昇溫 

速度（笆/Sec） 와- 最高溫度 （笆）' 燃燒時間 

（Sec）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들의 변화는 刺戟强度 즉 刺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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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質에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체에서 

는 결국 相異한 刺戟이 유도되어 그 효능 

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刺戟强度는 f(X) = X (°C/Sec. 

°C、Sec)로 표시할 수 있는데, 昇溫速度(°C 

/Sec)와 最高溫度(°C)가 일정하다고 보면, 

刺戟强度는 燃燒時間(SeQ에 의해서 결정 

되고, 最高溫度(°C)와 燃燒時間(Sec)이 일 

정하다고 보면, 昇溫速度(°C/Sec)에 의해 

刺戟强度가 결정되며, 昇溫速度(°C/Sec)와 

燃燒時間(Sec)이 일정하다고 보면, 刺戟强 

度는 最高溫度(°C)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실험에 의하면, 加熱期에서 平均溫度 

는 艾炷의 密度가 300mg、400mg일 경우 

에 500mg보다 높았고 最高溫度에서도 艾 

炷의 密度가 300mg、400mg 일 경우에 

500mg보다 높았으며, 平均 昇溫속도는 艾 

炷의 密度가 增加할 수록 300mg、400mg, 

500mg의 순으로 낮았고 最大 昇溫速度에 

서는 艾炷의 密度가 300mg、400mg일 경 

우에 500mg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平均溫度와 最高溫 

度、平均 昇溫速度와 最大昇溫速度는 艾炷 

의 密度와 역비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 

것은 산소의 투과성이 艾炷의 연소 상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思慮된다.

따라서 艾灸의 刺戟强度는 艾炷의 質量 

보다 密度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艾灸의 溫熱刺戟의 量 

과 質에 있어서 刺戟의 內容은 부피나 질 

량의 개념보다 密度의 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最高溫度와 平均 

溫度、最大 昇溫速度와 平均昇溫速度가 艾 

灸의 效能에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思 

慮된다.

VI.結論

艾灸의 효율적인 刺戟 方法을 제시하고 

刺戟의 內容과 작용기전을 연구하는데 기 

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 艾灸療法에서 溫 

熱的 刺戟의 强度를 결정하는 燃燒特性 

中, 平均溫度와 最高溫度、平均 昇溫速度와 

最大昇溫速度가 加熱期에서 艾炷의 密度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平均溫度는 艾炷의 密度가 300mg 

/0.26cm3s 400mg/0.26cm3 일 경 우에 

500mg /0.26cm3보다 높았다.

2. 最高溫度는 艾炷의 密度가 300mg 

/0.26cm3x 400mg/0.26cm3 경우에 

500mg /0.26cm3보다 높았다.

3. 平均 昇溫速度는 艾炷의 密度가 300 

mg/0.26cm3x 400mg/0.26cm3x 500mg 

/0.26 cm3의 순으로 빨랐으며,

4. 最大 昇溫速度는 艾炷의 密度가 300 

mg/0.26cm3x 400mg/0.26cm3 경우 

에 500 mg/0.26cm3보다 빨랐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艾灸의 溫熱刺戟의 

量과 質에 있어서 刺戟의 內容은 부피나 

질량의 개념보다 밀도의 개념으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最高溫度와 

平均溫度、最大 昇溫速度、平均昇溫速度가 

艾灸의 효능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思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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