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9권 제3호(2016년 8월)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6;29(3):134-149
pISSN 1738-6640 eISSN 2234-4020

 
http://www.ood.or.kr

http://dx.doi.org/10.6114/jkood.2016.29.3.134

                 Original Article / 원저

葛根湯이 면역조절작용에 미치는 영향

조대연·윤용갑*)·정  명·이은혜·복영옥·정창옥·임규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국 전통의학 연구소

Effect of Gal-Geun-Tang on Antigen-Specific Immune Response

Dae-Yeoun Cho·Young-Gab Yun·Myung Jung·Eun-Hye Lee·Young-Ok Bok·

Chang-Ohk Jung·Kyu-Sang Lim

 

Abstract
  Objectives : Gal-Geun-Tang (GT) has been described from SANGHAN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known 
to act against cold, fever, hypertension, and nasal catarrh. However, little has yet been learned about the effect of 
GT on immune function. In the current study, in vitro and in vivo immunomodulatory activity of GT (water 
extract) was investigated. 
  Methods : Water extract of GT induced in vitro proliferation of spleen cell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proliferative responses during anti-CD3 activation. Using purified splenic T and B cells, it was revealed that GT has 

a mitogenic activity to B cells and promotes their proliferation induced by lipopolysaccharide, whereas T cell 

proliferation was not triggered and GT was rather inhibitory to T cell activation caused by anti-CD3 antibody. In 

the presence of antigen presenting cells (APC), GT addition resulted in a significant increase of IFNγ and IL-4, but 

not IL-2, production. However, addition of high concentration (1,000㎍/㎖) of GT led to a marked reduction in T 

cell cytokine production and under such condition, GT facilitated apoptosis of T cells when examined by flow 

cytometry with propidium iodide staining. 

  Results : In vivo immunomdulation of GT was also investigated using a mouse model. Following keyhole limpet 

hemocyanin (KLH) immunization, GT (1 ㎎/day) was orally administered for 9 days. Cell numbers in thymus, 

spleen and peripheral blood were not altered by GT administration, indicating that such dose is not immunotoxic. 

Cell numbers in draining lymph nodes (LN) and ex vivo Ag-specific proliferation of LN cells were significantly 

elevated by GT administration. However, any preferential stimulation of T or B and CD4+ or CD8+ T cell 

subpopulations was not observed in a flow cytometric analysis of  LN cells. This result shows that GT does not 

promote in vivo B cell proliferation while GT enhances Ag-specific proliferation of LN cells, unlike what was 

observed 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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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葛根湯은 張仲景의 傷寒論의 太陽病에 기록된 方劑
1)로 處方의 藥物의 構成을 보면 葛根 桂枝 麻黃 芍藥 

甘草 大棗 生薑으로되어 있으며, 感冒 發熱 無汗 惡寒 

脈浮而有力 項背强痛 自下利등의 症狀에 活用되어왔

다2-4). 近來에 와서는 上氣道感染, 腦炎, 腦膜炎, 慢性

鼻炎, 頸椎痛, 麥粒腫, 유행성이하선염, 습진, 두드러

기, 高血壓 및 中耳炎, 扁桃腺炎, 淋巴腺炎, 結膜炎 등 

炎症性疾患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5).

  葛根湯은 初期의 感染病態에 活用하는 方劑로써 外

部로부터 체내로 침입한 異物 즉 바이러스, 세균, 알

레르겐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抗菌力이 弱한 感染

症에 비교적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發汗에 

의한 體溫降下와 體液老廢物의 排泄작용뿐만 아니라, 

感染病 初期에 생체방어 시스템중 면역작용을 증가시

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葛根湯의 구성약물에 한 藥理作用을 조사해 보

면, 葛根은 muscarin양 작용과 macrophage 탐식능 

개선작용이 있으며, 麻黃은 항알레르기작용, 항염증작

용이 있고, 桂枝는 항염작용과 살균작용을 하며, 芍藥

은 항염작용, 항알레르기작용, macrophage 탐식능 항

진 작용, 농양억제작용등이 있으며 大棗는 세포에 영

양을 공급함과 동시에 ethyl-α-D-frucotofuranoside

는 cyclic AMP를 증량하여 항 알러지작용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 甘草는 LH-1이 免疫세포를 활성화

하며 감초성분중 glycyrrhizin은 항 알러지작용, NK

세포 활성화작용이, glycyrrhetic acid와 glycyrrhizin

은 항염작용, 해열작용을 하며, 식세포의 탐식능을 

활성화하고 免疫기억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19).

  그러므로 葛根湯은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치료효능을 발휘하는 방제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한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葛

根湯이 시험관내에서 B세포, T세포 증식과 IL-2, 

IFNγ 및 IL-4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경구투여한 

葛根湯이 생체 내에서 T 및 B 림프구의 항원특이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유의성이 있는 결과

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Ⅱ. 材料 및 方法

1. 실험동물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생후 3-5주된 

Balb/c 마우스를 화학연구소 ( 전)에서 구입하였으

며, 항온 항습장치 ( 종기기산업, 서울) 내에서 사육

하면서 7주된 생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Conclusions : For a further understanding of in vivo immunomodulatory activity of GT, ex vivo cytokine 

production of LN cells obtained from KLH-immunized mice was evaluated. Ag-specific IFNγ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GT-treated mice when compared to PBS-treated control mice. In contrast, IL-4 production in 

GT-treated group was comparable to control group unlike to in vitro data. In addition, GT administration did not 

result in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rum levels of Ig (IgM, IgG1 and IgG2a) between GT-treated and control 

groups. Taken together, these data strongly support that GT promotes immune response, more profoundly type 1 

helper T cell (Th1) activity and GT may be applicable for treatment of intracellular parasite infection such as viral 

diseases.

Key words : Gal-Geun-Tang(GT); cold; fever; hypertension; nasal catarrh; immun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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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배양액

  본 실험에서 세포의 배양을 위해서 IMDM 

(Hyclone, Logan, UT. USA)을 기본배양액으로 하여 

10%의 열처리로 비 활성화시킨 우태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Moregate, Melbourne, 

Australia), 1% antibiotics (100 U/㎖ penicillin, 100 

㎍/㎖ streptomycin, 0.25 ㎍/㎖ amphotericin B, 

Sigma Chemical, MO. USA), 5x10-5M 2-mercap- 

toethanol (2ME)을 첨가한 완전 배양액을 사용하였다. 

3. 葛根湯 및 물 추출물 제조

  葛根湯은 許의 圖解常用韓方方劑20)에 수록된 내용

을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표와 같다(Table 1).

Table 1. Oriental Crude Drug Composition of 
Gal-Geun-Tang extract (GT)

Drug name Crude drug name Dose (g)

葛 根

麻 黃

桂 枝

芍 藥

甘 草

大 棗

生 薑

Radix Puerariae

Herba Ephedrae

Ramus Cinnamomi Cassiae

Radix Paeoniae Lactiflorae

Radix Glycyrrhizae

Rhizoma Zingiberis 

Fructus Zizyphi Jujubae

4

4

2

2

2

3

1

Total 18

  葛根湯 10첩 분량인 180g에 물 1ℓ를 가하여 웅

약탕기로 2시간30분 전탕한 다음 거즈로 여과하고, 

3,200 rpm 으로 20분간 원심분리 한(상등액을 얻기 

위한 방법) 다음 이 상등액을 농축기(rotary 

evaporate)로 충분히 농축한 후 -70℃(deep freezer)

에서 12시간 이상 동결시킨 후 freeze dryer로 동결건

조 시킨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4. 시험관 내에서 葛根湯의 처리

  동결 건조한 葛根湯을 100 ㎎/㎖에 용해시킨 후 고

압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표적 세포를 준비한 후 제시

된 농도의 葛根湯을 가하여 3일간 배양한 후, 세포 증

식 및 사이토카인 생산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5. 마우스 면역과 葛根湯의 투여

  KLH (keyhole limpet hemocyanin, Sigma) 100 

㎍을 동량의 CFA (complete Freund's adjuvant, 

Sigma)와 혼합하여 마우스의 footpad에 피하로 주입

하였다. 葛根湯 투여군에는 葛根湯(10 ㎎/㎖)을 매일 

1회 0.1 ㎖씩 경구로 강제 투여하고, 조군에는 동량

의 PBS (phosphate-buffered saline, pH 7.4)를 투여

하였으며, 항원 면역 후 다음 날부터 마우스를 희생시

키기 전날까지 매일 1회 총 9일간 투여하였다.

6. 림프절 세포와 T, B세포의 준비

  마우스의 비장세포와 림프절 세포를 주사침을 사용

하여 유리시키고, 9초 동안 멸균 증류수에 노출시키는 

저장액 충격(hypotonic shock) 방법으로 적혈구를 파

괴시킨 후 인산염 완충액 (PBS)으로 세척하였으며, 

trypan blue 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생존 세포의 수를 

측정하였다. 얻어진 림프절 세포와 비장세포부터 각

각 T, B세포를 분리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배양접시를 

이용하여 37℃에서 1시간 배양한 후, 비부착성 세포

와 부착성 세포를 분리하여 수거하였다. 비부착성 세

포로부터 항 B220 항체를 부착시킨 미세한 자성구슬

(magnatic bead; MACS, Miltenyi Biotech, Auburn, 

CA. USA)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B세포를 제거하여 

순수한 T세포를 얻었다. 또한 비부착성인 NK 및 T

세포가 일부 제거된 부착성 세포를 수거한 후, 항 

Thy1,2 항체 자성구슬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T세포를 

제거하여 순수한 B세포를 얻었다. 세포의 농도를 

1×106 cells /㎖ 조정하여 3일간 배양하였다.

7. 채혈 및 혈청의 준비

  Avertin™ (1g당 0.025㎖, Sigma)을 마우스 복강에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1 ㎖ 주사기를 사용하여 마우



조 연 외 6인 : 葛根湯이 면역조절작용에 미치는 영향

137

스의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을 1.5 

㎖ 원심튜브에 넣고 실온에서 응고시킨 후, 소형원심

분리기 (Hanil)를 사용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실험시 

까지 -20° C에 보관하였다.

8. 사이토카인 측정 :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Microplate (96 well; Nunc A/S, Roskiled, 

Denmark)에 coating antibody (1.25 ㎍/㎖)을 넣어 4 

℃에서 12-18시간 동안 부착시킨 후, plate를 wash 

buffer(9.0g NaCl, 1㎖ Tween 20/L pH 7.4)를 이용

하여 1회 (400 ㎕) 세척하였다. bloking buffer (8.0g 

NaCl, 1.42 Na2HPO4, 0.2g KH2PO4, 0.2g KCl, 

5.0g bovine serum albumin (fraction V)/L pH 7.4)

를 well당 0.3 ㎖ 씩 가하고 2시간 blocking 후, 

wash buffer를 사용하여 4회 세척한 다음, 적당한 농

도로 희석한 시료들과 표준 사이토카인 (standard)을 

각 well에 넣고 실온에 1.5시간 동안 정치하였다. 다

시 상기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적정농도로 희석한 

biotin으로 표지된 detection antibody를 각 well에 

가한 후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wash buffer로 

4회 세척한 다음, 효소 (horseradish peroxidase) 표

지된 avidin을 working reagent에 1:4000-8000으로 

희석한 후, 각 well에 넣고 다시 45분 동안 반응시켰

다. 반응이 끝난 plate를 다시 wash buffer를 이용하

여 4회 세척한 다음, 기질(TMB: 3,3',5,5-tetramethyl 

benzidine, Sigma)을 well당 0.1 ㎖씩 넣은 후 암소

에 정치시켰다. 30분 후 모든 과정을 멈추기 위해 

stop solution (1.8N H2SO4 )를 well당 0.1 ㎖씩 넣

은 뒤, 1시간 이내로 분광 광도계(Peckard spectra 

count TM, A Caberra Company)를 이용하여 450㎚

의 파장에서 O.D값을 구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모

든 항체는 Biosource (Camarillo, CA. USA)와 

Phamingen사(San Diego, CA .USA)로부터 구입하

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실온에서 실시하였다. 

9. KLH-specific IgG1, IgG2a와 IgM ELISA

  Microplate (96 well; Nunc A/S)에 2 ㎍/㎖ 농도의 

KLH를 well당 100 ㎕씩 가하고 4℃에서 12-16 시간 

부착시킨 후, wash buffer (PBS with Tween 20 

0.05%/ℓ)로 3회 wash하고, blocking buffer (PBS 

with 10% FBS) 200㎕를 각 well에 가하였다. 1시간 

후 wash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적당한 농도로 희

석된 시료를 각각의 well에 넣고 암실에서 정치시켰

다. 2시간 후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 후, biotin으로 표

지된 anti-IgG1, anti-IgG2a 항체를 가하고 1시간 후 

세척을 반복하였다. 다시 효소 (horseradish 

peroxidase)로 표지된 avidin를 가하여 각 well에 100

㎕씩 넣은 후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Wash buffer로 

7회 세척한 후 기질(TMB: 3,3',5,5-tetramethyl 

benzidine, Sigma)을 well당 0.1 ㎖씩 넣은 후 암실

에 두었다. 30분 후 모든 과정을 멈추기 위해 stop 

solution (2N H2SO4)를 well당 100㎕씩 넣은 뒤 1시

간 이내로 분광 광도계(Peckard spectra count TM, 

A Caberra Company)를 이용하여 450㎚의 파장에서 

O.D값을 구하였다.

10. 세포증식 반응 검사 (티미딘 흡수법)

  항원 자극에 의한 림프구의 증식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96 well-plate에 1x106 cells/㎖ 세포 부유액 200 

㎕씩 분주한 후, 항원을 가하여 각각 3 well씩 배양하

였다. 3일간 배양하되, 배양 최종 18시간 동안 티미딘 

(thymidine) 0.5 μCi/well을 첨가한 후, 세포수거기

(12 well cell harvester, Skatron Instruments, 

Sterling, VA. USA)를 이용하여 glass-fiber filter 위

에 세포를 수거하였다. 방사능 활성(radioactivity)은 

liquid scintillation counter(Packard Instrum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1. Apoptosis 측정

  배양한 세포를 수거하여 차가운 PBS로 2회 세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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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105 세포를 binding buffer 100 ㎕로 부유시켰

다. 여기에 annexin-V (BD Pharmingen, San 

Diego, CA. USA)를 10 ㎕씩 가하여 암실에서 반응

시켰다. 15분간 반응시킨 후 binding buffer 400 ㎕

를 가한 다음 유식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2. 면역형광법 및 유식 세포 분석 (flow cytometry)

  세포 부유액을 0.5% 우혈청 알부민, 0.1% sodium 

azide가 첨가된 PBS에 부유시킨 후, 2-5×105 세포에 

항체를 가하여 4 ℃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원심세척

한 후 4% paraformaldehyde로 고정시켜 유식세포 

분석기(FACScan, Becton Dickinson, Sunnyvale, 

CD. USA), Lysis-Ⅱ 프로그램(Becton Dickinson 

Co.), Winmdi software(Joe Trotter,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orward 

scatter/side scatter gating을 통해 죽은 세포를 배제

하고 생존 세포만을 분석하였다. 

Ⅲ. 實驗 結果

1. 비장세포 증식에 미치는 葛根湯의 효과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림프구의 활성에 하여 葛

根湯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하여 2차 면역기관

인 비장(spleen)의 림프구를 사용하였다. 시험관내에

서 여러 농도의 葛根湯에 노출시켜 3일간 배양한 후 

티미딘(thymidine) 흡수법을 이용하여 비장세포의 증

식을 비교하였다. 100 ㎍/㎖ 이상 농도의 葛根湯을 첨

가한 경우 비장세포의 증식이 유의한 정도로 유도되

었다 (P<0.01). 또한 T세포가 활성화한 상태에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하여 항 CD3를 사용하여 비장세포를 

자극 배양하면서 葛根湯의 농도를 달리하여 처리하였

다.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항CD3에 의해 유도된 

비장세포 증식이 100 ㎍/㎖의 葛根湯 농도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P<0.05). 그러나 

1,000 ㎍/㎖의 고농도에서는 그 증식이 현저하게 억제

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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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water extract of GT on SPC proliferation. 
SPC were in vitro stimulated with immobilized anti-CD3 (0.1 ㎍/
㎖) for 3 days. Data are means±SE of three experiments. 
(*, P<0.05 vs control; **, P<0.01 vs control)

2. T, B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葛根湯의 효과

  葛根湯이 비장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활성화한 

림프구의 증식을 증가시키는 상기 결과를 좀 더 자세

히 알아보기 위하여 림프구 중 T 및 B 림프구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실험하였다. 림프절로부터 T세

포를, 비장세포로부터 B세포를 순수 분리하여 실험을 

반복하였다. T세포를 여러 농도의 葛根湯으로 처리하

였으나 葛根湯의 농도와 상관없이 T세포의 증식은 유

도되지 않았다. 항 CD3 항체로 T세포를 자극하여 증

식을 유도하면서 葛根湯을 가하였을 때는 葛根湯농도

에 의존적으로 T세포의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 T세포와는 달리 B세포는 

100 ㎍/㎖ 농도의 葛根湯에 의해 유의하게 세포의 증

식이 유도되었으며, LPS에 의해 활성화한 B세포의 

증식도 현저히 증가되었다(Fig. 3). 그러나 1,000 ㎍/

㎖ 농도의 葛根湯에 의해서는 B세포의 증식이 현저히 

억제되었다(Fig. 3).

3. T 림프구의 사이토카인 생산의 변화

  전 실험을 통해 葛根湯은 B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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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B세포의 증식을 증가시킨 반면,  활성화 T세

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 이에 葛根湯이 T세포의 면

역학적 기능도 억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분비성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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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GT extract on T cell proliferation. 
Purified T cells were incubated in medium alone or stimulated 
with plate-bound anti-CD3 antibody (0.1 ㎍/㎖) for 3 days in the 
presence of antigen-presenting cells. 
(*, P<0.05 vs control; **, P<0.01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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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T extract on B cell proliferation. 
Purified B cells were incubated in medium alone or stimulated 
with LPS (10 ㎍/㎖) for 3 days. 
(*, P<0.05 vs control; **, P<0.01 vs control)

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에 미치는 葛根湯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순수 분리한 T세포를 항 CD3 (0.1 ㎍/

㎖)로 자극을 하면서 1-1,000 ㎍/㎖ 농도의 葛根湯을 

가한 후 3일간 배양하여 상청액을 수거하였으며, 상청

액 중의 사이토카인 양을 ELISA 방법으로 조사하였

다. T세포의 성장 인자인 IL-2 생산은 葛根湯처리에 

의해 변화되지 않았다(Fig. 4). 반면에 10 및 100 ㎍/

㎖ 농도의 葛根湯을 가한 경우 IFN-γ 생산은 각각 

44.7±2.0 및 47.0±3.1 ㎍/㎖로서 조군에서의 생산 

(29±4.2㎍/㎖)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Fig. 5), 

10 ㎍/㎖ 농도의 葛根湯을 가한 경우 IL-4의 생산도 

1,526.0 ±165.1 ㎍/㎖로서 조군에서의 생산

(802.4±9.1 ㎍/㎖)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Fig. 6). 

그러나 고농도 (1,000 ㎍/㎖)의 葛根湯에 노출시킨 경

우에는 IFN-γ생산(1.2±0.2 ㎍/㎖, Fig. 5) 및 IL-4의 

생산(9.7±1.2 ㎍/㎖, Fig. 6)이 매우 현저하게 억제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당한 농도의 葛根湯은 T세포

의 활성을 증진시키지만 고농도의 葛根湯은 T세포에 

하여 강력한 활성 억제작용을 나타냄을 보여준다. 

4. T세포의 Apoptosis에 미치는 葛根湯의 효과

  전 실험들에서 고농도의 葛根湯이 T세포의 증식이

나 사이토카인 생산을 억제하는 것을 관찰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T세포에 미치는 葛根湯의 세포독성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농도의 葛根湯처리 

후 활성화 T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측정하였다. T세포

를 항 CD3로 자극한 후 葛根湯의 농도를 달리하여 

배양하고 세포를 수거하여 측정하였던 바, 1, 10, 100 

㎍/㎖ 농도의 葛根湯에 의해에서는 조군과 비교하

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000 ㎍/㎖의 葛

根湯의 농도에서 apoptosis가 현저히 높아졌으며, 2일 

후에는 37.2%에서 70.1%로 약 2배 정도 높아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7). 이러한 결과로 보아 고

농도의 葛根湯 추출물은 T세포의 사멸을 유도함으로

서 T세포 기능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5. In vivo에서 葛根湯의 효과

  in vitro 실험에서 적당한 농도의 葛根湯이 B세포

의 증식과 T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산을 증가시켰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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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GT on IL-2 production by T cells. 
T cells were stimulated with plate-bound anti-CD3 antibody (0.1 
㎍/㎖) for 3 days in the presence of antigen-presenting cells. IL-2 
levels in culture supernatant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means±SE of three experiments.

Concentrations of GT Added (g/ml)

0 1 10 100 1000

IF
N

- 
P

ro
d

u
ct

io
n

 (
n

g
/m

l)

0

10

20

30

40

50

60

*
*

**

Fig. 5. Effect of GT on IFN-γ production by T cells. 
T cells were stimulated with plate-bound anti-CD3 antibody (0.1 
㎍/㎖) for 3 days in the presence of antigen-presenting cells. 
IFN-γ levels in culture supernatant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means±SE of three experiments 
(*, P<0.05; **, P<0.01 vs control).

로 葛根湯추출물이 in vivo에서도 면역반응을 증강시

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우스를 KLH 항원으로 

면역시킨 후 매일 1 ㎎의 葛根湯을 경구로 강제 투여

하였다. 우선 葛根湯의 면역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흉선, 비장 그리고 말초 혈액내의 세포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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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GT on IL-4 production by T cells. 
T cells were stimulated with plate-bound anti-CD3 antibody (0.1 
㎍/㎖) for 3 days in the presence of antigen-presenting cells. IL-4 
levels in culture supernatant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means±SE of three experiments 

(*, P<0.05; **, P<0.01 vs control).

Fig. 7. Induction of T cell apoptosis by high 
concentration of GT (1,000㎍/㎖).  

T cells stimulated with plate-bound anti-CD3 antibody (0.1 ㎍/㎖) 
for 3 days in the presence of antigen- presenting cells were 

harvested and stained with FITC- conjugated annexin-V.

하였다. 그 결과, 폐, 흉선, 비장(Fig. 8)의 무게, 그리

고 흉선, 비장 및 말초 혈액내의 백혈구 세포수(Fig. 

9)가 조군과 葛根湯 투여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일 1㎎의 葛根湯 투여는 마

우스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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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葛根湯을 처리한 마우스 림프구의 항원특이적 

반응

  생체 내에서 葛根湯 투여가 항원특이적 반응을 알

아 보기 위하여 우선 림프절의 세포수를 측정, 비교하

였다. 왜냐하면 항원이 조직내로 들어오면 항원제시

세포(APC)는 항원을 세포내로 받아들인 후 림프절로 

이동하며, 그 곳에서 림프구에 제시하고, 항원을 인식

한 림프구가 증식하여 그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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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 vivo toxicity of GT. Extract of GT (1 ㎎/day 
mouse)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9 days and 
collected organs were weig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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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 vivo immunotoxicity of GT. 
Extract of GT (1 ㎎/day mouse) was orally administrated for 9 
days and then immune organs and peripheral blood(PBL) were 
collected and the numbers of released cells were enumerated.

 PBS를 투여한 조군 (2.2±0.3x107 cells)에 비해 

葛根湯을 투여한 葛根湯 투여군 (3.6±0.4x107 cells)에서 

림프절내 림프구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10).

  in vitro에서 葛根湯은 B세포에 해 세포증식을 

유도하고 활성화 T세포에 해서는 오히려 증식을 억

제하였으므로 in vivo에서 葛根湯 투여가 림프절내 B 

및 T림프구의 분포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림프절내의 세포의 분포를 유식세포분석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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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GT treatment on number of draining 
LN(lymph node) cells. 

Ten days after KLH antigen was administered into footpad, 
popliteal LN were collected and total numbers of LN cells were 
enumerated. Data are means±SE of 7 mice 
(*P<0.01 vs PB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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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GT treatment on distributional change 
of draining LN cells. 

Ten days after KLH antigen was administered into footpad, 
popliteal LN were collected and distribution of LN 
subpopulations were analyzed by flow cytometry. Representative 
data from 7 mice are presen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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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T 및 B 림프구의 비율과 CD4+ 및 CD8+ T림프

구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조군과 葛根湯 투

여군 간의 세포아군들의 분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Fig. 11). 

  분리된 림프구를 여러 농도의 KLH로 자극 배양한 

후 림프구의 항원 특이적 증식능을 티미딘의 흡수법

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항원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PBS를 투여한 조군과 葛根湯을 투

여한 마우스 림프구 간에 세포들의 증식이 미미하였

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원을 가한 경우 

증식능이 항원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두드러지게 증가

하되 葛根湯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증식 반응을 

보였다(Fig. 12). 

  葛根湯의 생체내 투여가 항원 특이적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세포의 사이토

카인의 생산을 비교하였다. 림프절 세포들을 in vitro

에서 KLH 항원으로 자극 배양하여 3일 후 배양 상청

액 중에 분비된 사이토카인의 양을 ELIS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IL-2의 생산은 조군과 葛根湯 투여군

이 비슷하였으며(Fig. 13), IFN-γ의 생산은 葛根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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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proliferation of LN cells.

Ten days after KLH antigen was administered into footpad, 
popliteal LN cells were collected and then in vitro stimulated 
with KLH for 3 days. Data are means±SE of 7 mice 
(*, P<0.05; **, P<0.01 vs control).

투여군에서 증가하여, 특히 2일 및 3일째 생산량은 각

각 평균 823.3 및 4,733.3 pg/㎖로서, 조군의 평균 

442.5 및 2,067.0 pg/㎖에 비해 2배 정도의 증가치를 

보였다(P<0.05, Fig. 14). IL-4의 생산은 두 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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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IL-2 
production by LN cells. 

Ten days after KLH antigen was administered into footpad, 
popliteal LN cells were collected and then in vitro stimulated 
with KLH for 3 days. Data are means±SE of 7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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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IFNγ 
production by LN cells. 

Ten days after KLH antigen was administered into footpad, 
popliteal LN cells were collected and then in vitro stimulated 
with KLH for 3 days. Data are means±SE of 7 mice. 
(*, P<0.05 v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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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원에 특이적인 항체 생산의 변화

  in vitro 실험에서 葛根湯이 활성화 T세포의 증식

은 억제하였으나 B세포에 해서는 증식을 유도하고 

활성화 B세포의 증식을 증가시켰다(Fig. 3). 따라서 

in vivo에서 葛根湯의 투여가 B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혈청내의 KLH 항원에 특이

적인 항체의 생산을 측정, 비교하였다. IgM은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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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IL-4 
production by LN cells. 

Ten days after KLH antigen was administered into footpad, 
popliteal LN cells were collected and then in vitro stimulated 
with KLH for 3 days. Data are means±SE of 7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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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IgM 
production. 

Ten days after KLH immunization, serum was collected and then 
concentrations of KLH-specific IgM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means±SE of 7 mice.

반응 초기에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로 IgM의 생산을 

비교한 결과, 葛根湯 투여군에서 다소 높았으나 통계

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Fig. 16). 

  IgG1의 생산에 있어서는 葛根湯 투여군에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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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IgG1 
production. 

Ten days after KLH immunization, serum was collected and then 
concentrations of KLH-specific IgG1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means±SE of 7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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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ffect of GT treatment on Ag-specific IgG2a 
production. 

Ten days after KLH immunization, serum was collected and then 
concentrations of KLH-specific IgG2a were determined by ELISA. 

Data are means±SE of 7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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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차는 없었으며(Fig. 17), 

IgG2a의 경우 조군과 葛根湯 투여군 간에 생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8). 

Ⅳ. 考  察

  葛根湯은 葛根 麻黃 桂枝 芍藥 大棗 甘草 生薑으로 

構成된 方劑로 感冒의 표적 方劑이고 이 方劑는 桂

枝湯에 麻黃과 葛根을 配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桂枝湯으로 免疫力을 극 화하고 麻黃, 桂枝, 生薑으

로 혈관을 확장시켜 체표쪽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이

동시키고 체표를 열어 發汗 시키고 葛根, 芍藥, 大棗

는 영양분을 공급해 줘 체내의 熱로 인해 수분이 말

라서 筋肉이 萎縮된 상황을 풀어낸다1).

  葛根湯의 效能을 現代醫學的인 藥理作用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7-19).

  葛根에서 daidzein의 解熱作用은 解肌退熱과, 진정

작용은 治項背强과, cyclic AMP phosphodiesterase 

저해 작용은 治喘으로 비교할 수 있고 이는 혈압강하

작용, 혈소판응집억제작용, 난포호르몬양작용, 관상동

맥혈관 확장작용, muscarin양작용, 그리고 

macrophage 탐식능 개선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麻黃에서 ephedrine과 pseudoephedrine의 發汗作

用은 發汗解表와, 기관지평활근 이완작용은 宣肺平喘

과, 이뇨작용은 利水로 비교할 수 있고 이는 체온상승

작용, 입모근 수축 작용, 중추신경 흥분 작용, 심박출

량 증가 작용, 혈압상승작용, 항알레르기작용, 항염증

작용, 혈소판응집 억제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桂枝에서 cinnamic aldehyde의 해열 및 피부혈관 

확장 작용은 發汗解表와, 溫通經脈으로 비교되어지고 

이는 혈소판응집 억제작용, 항염작용, hexobarbital 

수면연장작용, 스트레스성 궤양 억제 작용, 살균작용, 

담즙분비 항진작용등이 보고되고 있다.

  芍藥에서 paeoniflorin의 혈관 평활근경련 억제작

용과 항침해수용작용은 緩急止痛과 비교할 수 있고 

이는 혈압강하작용, 말초혈관 확장작용 혈청 BUN 저

하 작용, 항염작용, 항알레르기작용, macrophage 탐

식능 항진 작용, 농양억제작용, 진정작용, 소화성궤양 

억제 작용, 자궁운동 항진운동등이 보고되고 있다.

  甘草에서의 Glycyrrhetic acid와 Glycyrrhizin 항염

작용, 해열작용은 청열해독과 비교할 수 있고 이는 

Macrophage 탐식능을 활성화하고 免疫기억세포의 생

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免疫이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미생물, 同種의 조

직이나 체내에 생긴 불필요한 산물등과 특이하게 반

응하여 항체를 만들며 이것을 배제하여 그 개체의 恒

常性을 유지하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 免疫이란 생체

가 自己와 非自己를 식별하는 기구이며 免疫反應이란 

非自己를 항원으로 인식하고 특이하게 항체를 생산하

여 이에 처하여 처리하는 연쇄적인 반응이라 하겠

다. 이때 액성항체 및 세포성 면역이 작용하는데, 그 

기초에는 T, B세포계의 상호 작용이 있다21). 非自己

의 인식은 생물학적으로 오래 기억되어 되풀이되는 

非自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말한다. 

  現代醫學의 免疫的 개념은 自己와 非自己로 본다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正氣와 邪氣로 비교할 수 있다. 

正氣는 체내의 모든 抗病物質을 말하며 臟腑·經絡·

榮衛氣血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포괄한다. 邪氣는 모

든 病因素의 總稱이며 六淫之邪와 體內의 陰陽(臟腑 

經絡 榮衛氣血을 포괄함) 失調에 의한 病理變化(虛症) 

病理産物(瘀血, 痰飮)등의 病邪가 모두 邪氣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이건 正氣와 邪氣가 서로 싸워 나타나

는 현상을 免疫反應이라 말할 수 있고 이에 한 韓醫

學的 原理는 正邪鬪爭이며 正邪相爭·正勝邪却(病癒) 

및 正不勝邪(病發)의 3가지 유형으로 표현되며 治法에 

있어서는 扶正祛邪라 말할수 있다. 正虛者는 扶正함

을 爲主로 하고 邪實은 祛邪를 爲主로 하고, 正虛邪實

者는 扶正祛邪를 같이 행해야 하다. 다시말해 한의학

에서의 扶正祛邪란 治法은 免疫反應에 작용하여 면역

성 질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법칙이며, 扶正은 免疫을 

촉진시키고, 祛邪는 免疫反應을 억제시킨다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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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22-28).

  이러한 관점에서 葛根湯이 면역조절 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사료되어 in vitro와 in vivo에서 실험을 하였

다.

  면역계는 항원에 감염되면 항원에 특이적인 세포들

이 증식하여 면역반응이 일어난다. 이에 따라 葛根湯

의 첨가가 비장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지를 확인하였

던 바, 100 및  1,000 ㎍/㎖ 농도의 葛根湯을 첨가한 

경우에 비장세포의 증식을 유의하게 유도하였다(Fig. 

1). 또한 항원 특이적 림프구 증식 반응시 葛根湯 노

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항

CD3 항체를 이용하여 마우스 비장세포를 비특이적으

로 자극하면서 葛根湯의 양을 달리하여 첨가한 후 세

포의 증식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 葛根湯의 농

도가 100 ㎍ 까지는 葛根湯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유

의하게 증식하였지만, 고농도인 1,000 ㎍에선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이러한 실험결과

는 비장세포의 항원에 한 반응이 葛根湯에 의해 증

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장은 항원 특이적 

림프구들이 항원을 인식하는 2차 면역기관으로서 성

숙된 T세포나 B세포가 존재한다21). 전 실험의 결과에 

따라 비장세포의 증식이 T 혹은 B림프구, 또는 모든 

림프구의 증식 때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 B세

포를 분리하여 각각의 mitogen 존재 하에서 葛根湯의 

양을 달리하여 첨가한 후 증식을 비교하였다. T세포

에 葛根湯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증식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지만, 항CD3에 의한 자극 배양시 葛根湯 농

도에 의존적으로 T세포의 증식이 두드러지게 억제되

었다(Fig. 2). 반면에 B세포의 경우에는 葛根湯에 의

하여 증식이 유도되었으며, 葛根湯의 농도가 100 ㎍/

㎖에서 증식이 가장 높았고, 고농도에서 증식이 오히

려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LPS 자극배양시에도 

葛根湯 100 ㎍의 농도에서 증식이 높았으며, 고농도

에서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활성화된 T세포는 effector T세포로 분화되면서 분

열, 증식하게 되는데, IL-2는 이러한 T세포의 성장 및 

분화인자로 알려져 있으며23), B세포, 거식 세포, 자연

살해 세포의 성장 및 분화인자로도 알려져 있다. Fig. 

2에서 T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이 IL-2 생산의 영

향인지를 확인하였지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4). 항원에 의해 활성화된 T세포는 사이토카인을 생

산하여 항원에 좀 더 특이적이며,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고자 T세포 유래

의 사이토카인 생산을 비교하였다. 순수 분리한 T세

포를 항원제시세포 존재하에 항CD3로 자극을 하면서 

葛根湯 농도를 1-1,000 ㎍/㎖까지 다양하게 처리하여 

IFN-γ, IL-4, IL-2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조사하였다. 

IFN-γ생산은 葛根湯의 농도가 10, 100 ㎍/㎖에서 사

이토카인 생산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반면, 1000 ㎍/㎖

의 葛根湯의 농도에서는 현저히 억제되는 경향을 보

였으며(Fig. 5), 제2형 조력 T림프구가 생산하는 IL-4

의 생산을 葛根湯의 농도별로 조사한 바, 10 ㎍/㎖의 

葛根湯 농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고농도

인 1,000 ㎍/㎖에서 두드러진 억제효과를 보였다(Fig. 

6). 이러한 결과는 葛根湯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서는 

T세포의 활성을 증진시키나 고농도의 葛根湯에 노출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T세포에 상당한 세포독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포독성 물질은 세포의 아포토시스(apoptosis)를 

유발하여 항원에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앞선 실험

들에서, 葛根湯이 고농도에서 T세포의 증식이나, 사

이토카인 생산이 두드러지게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

다. 이러한 결과가 T세포에 미치는 葛根湯의 세포독

성 효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세포의 

apoptosis를 annexin-V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T세

포를 항CD3로 자극한 후 葛根湯의 농도별로 첨가하

여 배양 3일 후 세포를 수거하고 유식세포 분석

(FACS)을 이용하여 측정한 바, 葛根湯의 농도가 1, 

10, 100 ㎍/㎖에선 조군과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실험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葛根

湯의 농도가 1,000 ㎍/㎖에서 약 2배 정도의 

apoptosis가 유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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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서 고농도의 葛根湯은 T세포에 독성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토 로, 葛根湯의 임상 응

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

여 in vivo에서 葛根湯의 면역조절 능력을 조사하였

다. 마우스를 KLH 항원으로 면역 후 1㎎의 葛根湯을 

경구로 강제 투여하였다. 우선 葛根湯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우스 폐, 흉선 그리고 비장의 무게

를 비교하였다. PBS를 처리한 조군과 葛根湯을 투

여한 실험군 간의 마우스 폐와 흉선, 비장의 무게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8). 또한, 말초 혈액내의 

백혈구 수를 비교하였지만, 조군과 비교하여 葛根

湯을 투여한 실험군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Fig. 9), 흉선내의 세포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마

우스의 흉선을 유리하고 trypan blue 염색방법을 이

용하여 세포수를 비교 하였지만, 조군과 葛根湯을 

투여한 실험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9).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매일 1㎎의 葛根湯 경구

투여로는 마우스에 한 독성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

다.

  항원 특이적 림프구는 조직으로 침입한 항원을 림

프절에서 인식한 후 분열, 증식하여 반응한다. 특이적 

항원에 한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의 증식은 면역반

응의 한 과정으로 葛根湯을 투여한 마우스와 조군 

마우스에서 림프구 수를 비교하였다. PBS를 투여한 

조군에 비해 葛根湯을 투여한 실험군 마우스의 림

프절내 림프구의 수가 증가하였다(Fig. 10). 이러한 

변화가 어느 특정 세포의 증식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

하고자 림프절내의 세포의 비율을 형광 염색방법을 

이용하여 T, B세포의 비율과 T세포의 두 아군인 

CD4+, CD8+ T세포의 비율을 조사하였지만,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Fig. 11)24). 이러한 결과로 보아 葛

根湯 투여가 특이적 항원에 한 수용체를 가지는 세

포의 증식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n vitro에서는 葛根湯에 의해 B세포의 증식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in vivo에서는 뚜렷히 나타나지 않았으

며, 이 점에서는 in vitro에서의 실험 결과가 in vivo

에서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n vitro에서의 실험 결과만으로 in vivo에서의 효능

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葛根湯 투여에 의한 마우스 T세포 반응 증가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자 티미딘 흡수법을 이용하여 세포의 

증식과 사이토카인 생산을 조사하였다. 葛根湯을 투

여한 마우스의 림프절 세포의 증식은 항원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Fig. 12). 또한 T세포 유

래의 사이토카인 생산을 비교한 바, IL-2와 IL-4의 생

산은 조군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3, 15). 하지만, IFN-γ의 생산이 2-3일째 葛根湯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Fig. 

14). 이러한 결과는 葛根湯 투여가 마우스의 면역반응

을 조군에 비해 증강시켰음을 보여주었다. 

  항원의 유입시 B세포는 항원의 독성이나 감염력을 

낮추기 위해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를 생산한다25). 따

라서 葛根湯을 투여한 마우스의 혈청내 KLH항원에 

특이적인 항체의 양을 조사하였다. IgM은 면역반응 

초기에 B세포가 생산하는 항체로 IgM의 생산을 비교

한 결과, IgM의 생산이 葛根湯 투여군에서 다소 높은 

듯이 보였지만,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Fig. 

16). IL-4에 의해 유도되는 IgG1의 생산을 비교하였

다25,27). 葛根湯 투여군에서 IgG1의 생산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개체간의 차이가 심하여 통계적 유

의차를 보이지 않았다(Fig. 17). IgG2a는 IFN-γ에 

의해 유도되는28,29) 항체로 IgG2a의 생산을 비교하였

다. 하지만, 조군과 葛根湯 투여군간의 IgG2a 생산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8). 이러한 결과는 시

험관내 葛根湯이 저농도에선 T세포의 면역반응을 올

리며,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오히려 마우스

의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었다. 하지만, 고농도의 葛根

湯은 오히려 T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이러한 것은 葛根湯이 농도에 의존적으로 T

세포의 면역반응을 조절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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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葛根湯의 T세포 활성증진

이 단순한 활성증가가 아니라 특히 세포성 면역반응

을 증강시킨다는 점이었다.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다른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조력 T세포는 

IFN-γ를 생산하는 1형 조력 T세포(type 1 helper T; 

Th1) 또는 IL-4 및 IL-5를 주로 생산하는 2형 조력 T

세포(Th2)로 분화되어 각각 세포매개성 면역반응과 

체액성 면역반응에 관여하게 된다30-37). 즉, 본 연구결

과에 따르면 葛根湯 투여가 IFN-γ생산을 증가시킴으

로써 세포성 면역 반응은 증강시키나 IL-4의 생산에

는 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체액성 면역기능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IFN-γ는 type II interferon이라고도 부르며, 

CD4+ T세포나 CD8+ T세포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면역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immune interferon이라

고도 부른다. IFN-γ는 CD4+ T세포를 제1형 조력세

포(Th1)로 유도하며, 바이러스 증식의 억제와 같이 

세포성 면역반응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IL-4는 체액성 면역반응의 조절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제2형 조력 T(Th2) 세포나 비만세포, 

호산구에 의해 생산되며30), 활성화된 CD4+ T세포가 

관여하는 Th2반응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31). 따라서 Fig. 1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葛根湯 투여가 IL-4의 생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은 체액성 면역반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葛根湯의 체내투여는 체

액성 면역반응 보다는 세포성 면역기능을 유도할 것

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葛根湯의 복용은 감염증, 특히 

바이러스 질환과 같은 세포내 감염증의 예방에 유효

할 것으로 기 된다.

Ⅴ. 結  論

  감기, 열, 고혈압, 비염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葛根湯의 면역조절 기능을 확인하고자, 葛根湯이 시

험관내에서 B세포와 T세포의 증식과 IL-2, IFNγ 및 

IL-4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고 경구투여한 

葛根湯이 생체내에서 T 및 B 림프구의 항원특이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in vitro에서 葛根湯의 면역세포 활성의 조절

  가. 葛根湯 추출물은 B림프구의 증식을 증가시켰다.

  나. 葛根湯 추출물은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나, 

IFN-γ 및 IL-4의 생산은 증가시켰다.

  다. 고농도에서 葛根湯은 T세포의 apoptosis를 현

저히 촉진시켰다.

2. in vivo에서 경구 투여한 葛根湯의 면역 기능

의 조절

  가. 葛根湯의 면역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葛根湯이 항원특이적 증식 반응을 증가시켰으

나 림프절에서 T 및 B세포의 비율과 CD4+ 및 

CD8+ T세포의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다. 葛根湯은 IFN-γ생산을 증가시켰으나, IL-4 생

산과 항원특이적 항체 (IgM, IgG1 및 IgG2a)

의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葛根湯의 경구 투여시 세포성 면역반응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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