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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reatise on Cold Damage Diseases』, the volume of preparation dosage measured in Hap was 6.5mL. 

This study aimed to confirm that a square-inch-spoon, which measures powder preparation dosage, was 1/3 Hap, 

and that Jeon-bi was 1/8 square-inch-spoon. Based on these values, this study also aimed to adjust the diameter 

of Firmiana-Seed-sized pill preparation, currently known as 6.5mm, so that one square-inch-spoon of powder 

preparation creates 16 pills.

Methods : Calculated the ratio between the floor areas of square-inch-spoon and Jeon-bi and measured the ratio 

of volume; assumed that powder preparations were stack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shape of a square pyramid 

when scooped comfortably, then calculated the slopes of 1/3 Hap and 1/4 Hap; measured the volumes of powdered 

Oryeongsan and Lijungwhan in square-inch-spoon and Jeon-bi; created the powders into Firmiana-Seed-sized 

pill preparation; adjusted the diameter of Firmiana Seed so that 16 pills could be created.

Results : Inferring from the floor areas, the volume of square-inch-spoon is 9.2 times that of Jeon-bi; one square- 

inch-spoon should be 1/3 Hap for the powder to reach its maximum slope of 47° and, according to actual measurement 

of powder preparations, reach its maximum volume; when created into Firmiana-Seed-sized pill preparations, one 

square-inch-spoon should be 1/3 Hap so that approximately 16 pills were created.

Conclusions : One square-inch-spoon of powder preparation was 1/3 Hap(2.17mL), Jeon-bi was 1/8 square-inch- 

spoon(0.27mL), and the diameter of Firmiana-Seed-sized pill preparation was 5.5m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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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상한론』 처방의 투여경로는 경구와 곧창자, 피부 3가지이고, 

제형은 경구투여제가 湯과 散, 丸이고, 곧창자투여제는 煎과 

汁, 피부투여제는 粉이다1).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탕제

인데 약재별 복용량은 1일분씩 측정하고, 단위는 무게와 개수, 

부피, 사물에 비유한 것 등 4가지이다. 무게는 1양과 2, 3, 4, 

5, 6, 8, 16양 등 8가지이다. 크기가 杏仁 이상인 큰 알갱이는 

개수로, 半夏 이하인 작은 알갱이나 가루, 액체는 부피로도 

측정하는데 각각 15품목이다. 개수와 부피, 사물에 비유한 복

용량을 무게로 환산하면 앞의 8가지와 일치하였다1-11). 

부피 단위는 斗와 升, 合인데 1斗는 10升이고, 1升은 10合

이다. 그런데 小柴胡湯을 1/3로 줄이고 芒硝를 더한 柴胡加芒

硝湯의 半夏 1/6승은 5개이고 20銖(5/6양) 이며2), 小靑龍湯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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杏仁 去皮尖 69개는 1/2승이고 3양이며3), 白虎湯의 石膏 1근

은 石膏 鷄卵大 1개와 같다는 것4) 등에서 추정한 결과 1升은 

65 mL이고 1양은 6.5 g였다. 

산제는 복용량이 두 가지인데 독이 없으면 方寸匕, 있으면 

錢匕이다. 1방촌비는 실측한 결과 약 2 mL이고12), 1전비는 

부피가 적어 무게로 측정하였는데13), 두 용기 모두 바닥만 있고 

옆면이 없으므로 정확도가 낮았다. 

환제는 오동자대가 기본인데 지름을 5.5 mm와 6.5 mm, 

7.5 mm 3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대두대나 소두대, 탄환대, 계

자황許大 등에 적용한 결과 지름은 오동자대가 6.5 mm, 대두

대가 5.16 mm, 탄환대가 16.38 mm, 계자황許大가 22 mm

였다14).

산제 실측치는 정밀도가 낮으므로 탕제의 合과 산제의 방

촌비와 전비, 환제의 오동자대 사이의 크기 비율도 아직 불명

확한 데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김은 방촌비와 전비 실측치를 

고려하여 1방촌비는 1/3합이고, 1전비는 1/8방촌비라고 제안

하고, 방촌비와 전비를 대체할 간편하고 정밀한 용기로 반구형

숟가락도 제시했는데 각각 부피는 2.17 mL와 0.27 mL이고, 

안지름은 2.032 cm와 1.016 cm였다15). 

그리고 『본초경집주』 梁陶隱居序에는 1刀圭가 1/10方寸匕

이고, 1梧桐子大에 준하고, 1撮은 4刀圭, 10撮은 1勺. 10勺은 

1合(刀圭者, 十分方寸匕之一, 准如梧桐子大也. 一撮者, 四刀

圭也, 十撮爲一勺, 十勺爲一合)이라 하였다16). 따라서 1合과 

10勺, 40方寸匕, 100撮, 400刀圭, 400梧桐子大는 같고, 1方

寸匕는 1/40合에 불과하였다. 뿐만아니라 산제 1방촌비를 꿀

과 버무려 환제를 만들면 오동자대로는 10알, 탄환대나 계자

황대로는 1알이 나오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一方寸匕散, 蜜和

得如梧子, 准十丸爲度. 如彈丸及鷄子黃者, 以十梧子准之)하였

고, 전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16).

이에대해 趙有臣은 敦煌六朝筆寫本에 근거하여 10勺은 1

勺의 오자이므로 1방촌비는 1/40합이 아니라 1/4합이라 하

였다17). 『唐本注』는 산제 1방촌비로 환제를 만들면 오동자대 

16알이나 탄환대 1알을 얻고, 계자황대 1알은 오동자대 40알

에 준한다(方寸匕散爲丸, 如梧子得十六丸, 如彈丸一枚, 若鷄

子黃者, 准四十丸)16)하였고, 이를 김이 증명하였다14). 하지만 

실제로 제조하면 오차가 나므로 『상한론』에서는 오동자대 10알

에서 시작하여 20알까지 늘리면서 조절하였다14).  

따라서 방촌비와 전비의 크기 비율 8 : 1 이 합당한지와 1

방촌비가 1합의 1/4인지 1/3인지를 확인하고, 산제 1방촌비로 

환제 오동자대 16알을 만들려면 지금까지 추정한 오동자대 

지름 6.5 mm를 얼마로 수정할지를 연구하여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 五苓散은 澤瀉가루(Alisma Rhizome Powder)와 

猪苓가루(Polyporus Powder), 茯苓가루(Poria Powder), 白

朮가루(Atractylodes Rhizome White Powder), 桂心가루

(Pulvis Cassiae Cortex Interior)를 옥천당(한국, 영천)에서 

구매하여 20호체로 친 粗末을 5 : 3 : 3 : 3 : 2 의 비율로 혼

합한 것.

理中丸의 가루약은 人蔘가루(Ginseng Powder)와 白朮가루 

(Atractylodes Rhizome White Power), 乾薑가루(Ginger 

Powder), 炙甘草가루(Pulvis Glycyrrhizae Radix Preparata) 

를 옥천당(한국, 영천)에서 구매하여 20호체로 친 粗末을 동

량씩 혼합한 것.

煉蜜 : 유채꽃꿀(Dennree, 독일)을 가열하여 응결된 것을 

녹인 것.

2) 측정기 : 250 mL 메스실린더, 정밀저울(Shimadzu, 일본), 

方寸匕(가로 세로 각 23 mm인 정사각형 PET판으로 대용), 

전비(오수전의 五자가 새겨진 면을 PET판으로 대용)  

3) 기타 : 5 mL Pipette Tip(Eppendorf, 독일)의 앞을 절단

하여 구멍을 키운 것.

2. 방법

1) 방촌비와 전비의 바닥면적을 계산하고 이 둘의 비율을 

파악한 뒤 이를 부피 비율로 환산하여 8 : 1 에 근접하는지를 

확인하였다. 

2) 방촌비에 산제가 정사각뿔모양으로 쌓인다고 가정하고, 

1방촌비를 1/4합(1.625 mL)과 1/3합(2.17 mL)으로 적용하여 

정사각뿔의 높이를 계산한 뒤, 이때의 빗면 기울기를 구하고, 

산제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것이 최대치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하였다. 

3) 五苓散 100 g과 理中丸 구성약재가루 100 g을 각각 250 

mL 메스실린더에 담고 조용히 흔들어 가루 사이의 빈틈이 없게 

하고 부피를 측정하고 비중을 계산하였다. 

1/4합과 1/3합에 해당하는 산제의 무게를 계산하고 이를 

정밀저울로 측정하였다. 이 산제를 5 mL Pipette Tip에 담고 

구멍을 통해 방촌비에 흘러 보냈을 때 어느 것이 최대치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하였다.  

4) 1전비는 앞에서 사용한 1방촌비 용량의 1/8로 설정하고 

앞의 연구방법에 따라 산제 1전비를 오수전의 五자가 새겨진 

면위에 올리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5)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의 산제 각 100 g에 煉蜜 110 g

을 가하고 반죽하여 원기둥모양으로 만들고 이를 parafilm으로 

잘 감싼 뒤 250 mL 메스실린더에 담고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을 부어 눈금을 읽은 뒤 이 값에서 물의 부피를 뺀 값을 환

제의 부피로 하였다.

1방촌비가 1/4합(1.625 mL)일 때와 1/3합(2.17 mL)일 때 

이에 상응하는 환제의 부피를 구한 뒤 이것이 오동자대(지름 

6.5 mm, 부피 0.14372 mL)로는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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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의 결과에 따라 산제 1방촌비로 환제 오동자대를 만들면 

16알에 근접할 수 있게 오동자대의 크기를 수정하고, 이에따라 

대두대와 소두대, 마자인대, 탄환대, 계자황許大의 크기도 수

정하였다.    

Ⅲ. 결   과

1. 바닥 면적에 근거한 방촌비와 전비의 부피 비율

1방촌비의 바닥면은 정사각형이고 한 변은 1촌(2.3 cm)이므

로 바닥면적은 2.3×2.3=5.29 cm2이었다. 1錢匕의 바닥면은 

五銖錢의 五字가 새겨진 부분이므로 부채꼴 AOB에서 삼각형 

AOP를 뺀 값 S의 2배이다(Figure 1). 

OA  OB   cm이고 OP   cm이므로cos     이다. 

따라서 S   ×  ×  ×    ×  × sin
    이다.

그러므로 1전비의 바닥면적은 cm의 2배인  cm이다.

바닥면적 비율은 방촌비가 전비의   배이다.

錢匕를 정사각형이라고 가정하면 한 변의 길이는 방촌비가 

전비의  이므로 배이다. 가루약을 뜰 때 높이도 

방촌비가 전비의 배라고 가정하면 방촌비에 쌓인 정사각

뿔모양의 산제 부피는 배인 배이므로 8배에 근접

하였다. 

Fig. 1. One part of the Osujeon

2. 1방촌비가 1/4합이거나 1/3합일 때 정사각

뿔의 빗면 기울기 

방촌비로 가루약을 뜰 때 약이 쌓인 모양이 정사각뿔이라고 

가정하면 바닥면의 한 변 길이가 A이고 높이 H인 정사각뿔의 

부피 V를 구하는 공식은 V   A H이다. A가 2.3 cm이고 

부피 V가 1/4합(1.625 mL)이면 H는 0.92155 cm이고 1/3

합(2.17 mL)이면 H는 1.23 cm였다. 따라서 tanθ의 값은 

0.92155/1.15=0.80135이거나 1.23/1.15=1.06957이므로 

θ값은 39°와 47°였다. 

3. 五苓散과 履中丸 구성약재 가루 1방촌비 실측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각 100 g은 부피가 359 mL

와 228 mL였고, 비중은 0.278552와 0.438596이었다. 1방촌

비의 무게는 1/4합이면 0.454 g과 0.714 g이고, 1/3합이면 

0.604 g과 0.952 g였다. 이를 방촌비에 올렸더니 1/4합을 

적용한 것은 더 담을 여유가 있었고, 1/3합을 적용한 것은 더 

담을 여유가 거의 없었다(Figure 2).  

Fig. 2. Powder preparation created from Lijung-whan ingredients
From left : 1/4 Hap(1.625 mL), 1/3 Hap(2.17 mL)

4.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1전비 실측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1전비를 1/8방촌비로 적용

하면 1/32합(0.203 mL)에 해당하는 무게는 각각 0.057 g과 

0.089 g였고, 1/24합(0.271 mL)에 해당하는 무게는 각각 

0.076 g 과 0.119 g였다. 이를 오수전의 五자가 새겨진 면 위

에 올렸더니 1방촌비가 1/32합이면 더 담을 여유가 있었고, 

1/24합이면 더 담을 여유가 거의 없었다(Figure 3).  

Fig. 3. Powder preparation created from Lijung-whan ingredients
From left : 1/32 Hap(0.203 mL), 1/24 Hap(0.271 mL)

5. 五苓散과 理中丸을 환제로 만들 때 산제 1방

촌비당 오동자대 개수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100 g은 부피가 각각 359 mL 

와 228 mL이고 여기에 각각 煉蜜 110 g을 넣고 반죽하면 부

피는 159 mL와 160 mL였으므로 산제 1 mL당 환제는 0.442897 

mL 와 0.701754 mL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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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촌비가 1/4합이면 1방촌비에 해당하는 환제 부피는 

0.719708 mL와 1.140350 mL였다. 오동자가 지름 6.5 mm

이고 부피 0.143720 mL이므로 산제 1방촌비는 환제 오동자대 

5.008406알과 7.934527알에 해당하였다.  

1방촌비가 1/3합이면 1방촌비에 해당하는 환제 오동자대 

개수는 1/4합일때의 4/3배이므로 6.677875알과 10.579369

알에 해당하였다. 

6. 환제 크기 수정

앞의 연구결과 산제 1방촌비로 만들 수 있는 환제 오동자대

가 최대 10.579369알이므로 16알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16알

에 근접하도록 오동자대 지름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지름을 기존 

연구결과인 6.5 mm에서 5.5 mm로 줄이면 부피는 0.143720 

mL에서 0.087070 mL가 되어 지름은 84.62%로, 부피는 

60.583%로 줄었다. 이에따라 산제 1방촌비로 만들 수 있는 

오동자대 개수는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가 각각 1/4

합일 때는 5.008406알과 7.934527알에서 8.267068알과 

13.097037알로 늘어났고, 1/3합일 때는 6.677875알과 

10.579369알에서 11.022758알과 17.462715알로 늘어났다. 

대두대와 소두대, 마자인대, 탄환대, 계자황許大는 부피가 

각각 오동자대의 1/2과 1/4, 1/12, 16, 40배에 해당하므로 

지름은 오동자대가 6.5 mm일 때 각각 5.15905 mm와 4.09474 

mm, 2.83914 mm, 16.37897 mm, 22.11484 mm였다. 오

동자대 지름을 6.5 mm에서 5.5 mm로 줄이면 이에 상응하는 

지름은 각각 4.365588 mm와 3.464969 mm, 2.402480 mm, 

13.859884 mm, 18.713578 mm로 줄어들었다. 

IV. 고   찰

『상한론』 처방은 약재 복용량을 무게나 개수, 부피,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 표기하였다. 탕제는 1일분씩 측정하는데, 일반

적으로는 무게로 측정하고, 단위는 양과 근이고, 1양은 1/16근, 

6.5 g이었다. 어느 방법으로 측정하던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최소 1양이고 최대 16양이었다. 

산제는 다량 만들어 1회분씩 취하는데 독성이 없으면 1방

촌비이고 독성이 있으면 1전비였다. 방촌비와 전비는 바닥면만 

있고 옆면이 없으므로 실측치는 정확도가 낮아 이론적인 기준

치도 필요하다. 방촌비와 전비의 정의는 『본초경집주』 梁陶隱

居序에 있다.

方寸匕는 가로세로 1寸인 정사각형숟가락을 들어 가루약을 

뜨는데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취하는 것이 기준(方寸

匕者, 作匕正方一寸, 抄散, 取不落爲度)이었고, 錢匕는 五銖

錢의 五자가 새겨진 면으로 뜨는데 방촌비처럼 가루가 떨어지

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준이었다(錢五匕者, 今五銖錢邊五字者

以抄之, 亦令不落爲度)16). 

오수전은 BC 118년부터 AD 621년까지 유통된 동전인데 지

름 약 2.4 cm이고, 가운데의 정사각형구멍은 한 변이 0.9 cm 

이고, 구멍 오른쪽에는 五자가, 왼쪽에는 銖자가 있었다13). 

오수전은 BC 108년부터 사용되다가 AD 621년 唐이 開元通

寶를 만든 뒤로 폐지되었는데 개원통보는 지름 2.4 cm이고 

가운데 정사각구멍은 한변이 0.6 cm였다(Figure 4).

Fig. 4. Osujeon and Gewontongbo

621년에는 손사막(581-682년)이 나이가 40세였는데, 『천

금요방』에서 전비와 반전비, 전오비로 세분하였다. 전비는 개원

통보로 한번 뜨는 양이고, 반전비는 개원통보의 절반으로 뜨는 

양인데 오수전으로 대용해도 되며, 전오비는 도홍경이 말한 

것과 같다(錢匕者, 以大錢上全抄之, 若云半錢匕者, 則是一錢

抄取一邊爾, 並用五銖錢也. 錢匕者, 今五銖錢邊五字者以抄之, 

亦令不落為度)고 하였다18). 따라서 개원통보가 나온 뒤 이것의 

바닥면 전체로 뜨는 것과 절반으로 뜨는 것이 생겼다. 정사각

구멍은 개원통보가 0.6 cm, 오수전이 0.9 cm이므로 오수전의 

구멍면적이 2.25배나 된다. 그러므로 전면으로 산제를 뜨면 

오수전에서는 개원통보보다 산제가 많이 떨어져서 비효율적

이다. 그리고 『상한론』에서는 大陷胸湯이나 十棗湯, 瓜蒂散, 

三物白散에 전비만 있고 전오비는 없으므로 전비와 전오비가 

같다고 추정된다19). 

1전비가 1방촌비의 1/8에 해당한다는 이론적 근거는 『금궤

요략』의 蜘蛛散에서 찾을 수 있다20). 蜘蛛는 『명의별록』에 처음 

실렸고, 『본초연의』에 ‘기원종이 다양하지만 모두 독이 있고,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집안의 처마끝이나..., 허공에 거미

줄을 치고, 배가 크고 진한 회색이다’고 하였다16). 따라서 기

원종은 산왕거미 Aranea ventricosa (L. Koch)로 동정되었고, 

몸통은 수컷이 15-20 mm, 암컷이 20-30 mm이고,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등에 분포한다21-2). 蜘蛛가 독이 있

으므로 蜘蛛散 1회 복용량은 1전비인데도 1/8방촌비라 한 것이 

1전비는 1/8방촌비와 같다는 근거가 된다.  

방촌비가 전비의 8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바닥면적을 

구하였다. 방촌비는 가로 세로 1촌(2.3 cm)이므로 바닥면적은 

5.29 cm2이고, 전비는 오수전의 五자가 새겨진 면이므로 바닥

면적은 1.20758 cm2였다. 따라서 바닥면적은 방촌비가 전비의 

약 4.38배이고, 이를 부피로 환산하면 약 9.17배이므로 방촌

비가 전비의 8배에 근접하였다.  

1방촌비를 실측한 결과 약 2 mL였으므로 1합(6.5 mL)의 

약 1/3였다. 산제가 방촌비에 정사각뿔모양으로 쌓인다고 가정

하면 1방촌비가 1/4합(1.625 mL)일 때는 높이와 빗면 기울기

는 0.92155 cm와 39°였고, 1/3합(2.17 mL)일 때는 1.23 cm

와 47°였다. 熊長雲이 산출한 산제의 빗면 임계치는 tan35–45° 

이고 이때의 부피는 1.42–2.03 mL이므로23) 39°는 평균치에, 

47°는 최고치에 해당하였다. 

도홍경은 ‘抄散, 不落爲度’라 했는데 이 말은 산제를 1일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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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하고 탕제보다는 장기복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편하게 

뜨는 양이어야 하고, 충분히 뜬 뒤 빗면을 따라 흘러내릴 것은 

흘러내리고 남은 것으로 해석되므로 최대치를 뜻한다. 조금 

뜨서 아직 여유가 있다면 이것도 不落이기는 하지만 不落爲度는 

다양한 범위를 뜻하게 되므로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

라서 1방촌비는 1/3합이 1/4합보다 더 적합하였다. 

산제 1방촌비가 1/4합(1.625 mL)일 때와 1/3합(2.17 mL) 

일 때를 구분하여 산제를 방촌비에 올렸을 때 어느 것이 최대

치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산제 1방촌비를 煉蜜로 

반죽하면 어느 것이 환제 오동자대 16알에 더 가까운지를 확

인하였다. 

그런데 『상한론』에는 산제로 사용한 처방을 환제로도 사용한 

경우가 없었다. 麻子仁丸은 『금궤요략』에도 나오는데 杏仁은 

따로 찧은 뒤 다른 가루약과 煉蜜을 합하여 환제로 만들었고
20), 烏梅丸은 烏梅肉을 다른 가루약과 煉蜜을 합하여 환제로 

만들었다. 禹餘糧丸은 당본이나 송본 등 주요 판본에는 없고 

『계림고본』에만 있었다24). 따라서 산제는 五苓散을, 환제는 

理中丸을 선택하였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KHP) 총칙에서 산제는 

微細末을 기준하지만25), 漢나라 때는 수작업했으므로 이번 연

구에서는 이보다 굵은 粗末을 택했다.

1전비는 1/8방촌비로 고정하고, 1방촌비를 1/4합으로 적용

하면 방촌비나 전비 모두 더 담을 여유가 충분했고, 1/3합으로 

적용하면 더 이상 올리기 어려웠다. 따라서 1방촌비는 1/3합이 

1/4합보다 더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1961년 趙有臣이 『본초경집주』 梁陶隱

居序에서 1합은 4방촌비이라 한 것에다 1升은 200 mL를 적용

하여 1방촌비는 5 mL라고 하였는데17) 5 mL는 이번 연구결

과의 2배를 초과하였다. 

1978년 『中醫名詞述語選釋』에서 2.74 mL라고 했지만26), 

何世民은 근거가 없다하였다27). 그럼에도 1995년 『中醫辭海』
28)와 2006년 『中藥大辭典』29), 2014년 한국의 안 등30)은 이를 

답습하였다. 

何世民은 梁陶隱居序에서 ‘1방촌비는 오동자대 10알과 같

다’고 한 것을 근거로 1방촌비는 2.5 mL라고 하였고31), 傅延

齡 등은 당본주에서 이를 부정하고 1방촌비는 오동자대 16알

이나 탄환대 1알과 같고, 鷄子黃大 1개는 40알에 准한다고 한 

것에 근거하고, 계자황 부피 실측치는 10.8 mL이므로 1方寸

匕는 4.3 mL라 하였다32). 하지만 계자황대가 아니라 계자황

許大가 옳고, 4.3 mL는 이번 연구결과의 2배에 달하였다. 

熊長雲은 방촌비로 실측하고 산제의 임계치를 계산하였는데 

빗면에 tan35–45°를 적용하여 1방촌비는 1.42–2.03 mL라고 

하였는데23), 이것의 최대치는 이번 연구결과인 47°에 근접하

였다.   

방촌비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고 해석한 연구도 있다. 張

同振은 『武威漢代醫簡』 59번째 簡牘의 ‘取藥成以五分匕一置

鷄子中復’을 근거로 方寸匕는 정육면체이고, 1촌은 2.3 cm이

므로, 方寸匕의 용량은 12.167 mL라 하였고33), 程磐基는 방

촌비가 가운데가 오목한 숟가락이고, 10-18 mL라고 하였다
34). 하지만 최소치 10 mL조차도 이번 연구결과의 4배를 초과

하였고 오동자대는 8.8 mm나 되므로 16알을 삼키기는 매우 

어렵다.  

산제 1방촌비에 煉蜜을 넣고 환제 오동자대를 만들면 16알 

나오는 것이 표준이다. 하지만 산제마다 특성이 다르고 필요한 

煉蜜의 양도 다르므로 정확히 16알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한론』에서는 麻子仁丸과 烏梅丸은 복용회수를 1일 3회로 

고정하고, 1회분은 10알에서 시작하여 20알로 늘리면서 적당

량을 찾았다. 禹餘糧丸은 최대치인 20알로 표기하지만 이것도 

麻子仁丸이나 烏梅丸처럼 10알에서 시작하여 20알로 늘리면서 

적당량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ChP 附子理中丸에서 煉蜜의 양은 약재의 100-120%이므

로35) 평균치인 110%를 택하여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각 100 g에 煉蜜 110 g을 넣고 반죽하였더니 부피는 각각 159 

mL와 160 mL였다.  

김은 환제의 크기가 『당본주』에서 오동자대를 기준으로 대

두대와 소두대, 마자인대, 탄환대, 계자황許大는 각각 1/2과 

1/4, 1/12, 16, 40배이므로, 오동자 지름을 5.5 mm와 6.5 

mm, 7.5 mm 3가지로 설정한 뒤 각종 환제의 크기에 대입하

였다. 대두는 KHP 에서 5-8 mm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5 mm 

미만은 제외하고, 가장 적합한 것은 오동자대가 지름 6.5 mm, 

부피 0.143720 mL이고 이에 따라 나머지는 지름이 각각 

5.15905 mm, 4.09474 mm, 2.83914 mm, 16.37897 mm, 

22.11484 mm라고 하였다14).  

따라서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1방촌비로 만들 수 

있는 환제 오동자대는 1방촌비가 1/4합(1.625 mL)일 때는 

각각 5.008406알과 7.934527알이었고, 1/3합(2.17 mL)일 

때는 각각 6.677875알과 10.579369알이었다. 어느 경우도 

16알에 미달하므로 해결책을 오동자대의 지름을 줄이는 것에서 

찾았다. 

『당본주』에는 蔓荊子가 덩굴(蔓生)이고 물가에 산다(生水

濱)하므로 기원종은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inné 
fil. 이고36) 『본초도경』에는 蔓荊子 크기가 오동자와 같고 단지 

허하고 가볍다(大如梧子而虛輕)했는데, 이 종의 열매는 지름 

5-6 mm이다37). 대한민국약전 제 12 개정(KP 12)에는 기원

종을 순비기나무 Vitex rotundifolia Linné fil. 또는 만형 

(蔓荊) Vitex trifolia Linné의 잘 익은 열매라 하고 지름 4-6 

mm인데38), 세분하면 V. rotundifolia는 5-6 mm, V. trifolis는 

4-5 mm이다. 

따라서 蔓荊子나 梧桐子는 중간크기가 지름 5.5 mm이다. 

오동자대 지름을 6.5 mm에서 5.5 mm로 줄이면 부피는 

0.143720 mL에서 0.087070 mL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산제 

1방촌비가 1/4합이면 五苓散은 5.008406알에서 8.267068

알로, 理中丸은 7.934527알에서 13.097037알로 늘어난다. 

1/3합이면 五苓散이 6.677875알에서 11.022758알로, 理中

丸은 10.579369알에서 17.462715알로 늘어나서 16알에 근

접하였다. 그러므로 1방촌비는 1/3합이고, 오동자대는 지름 

5.5 mm가 합리적이었다.

대두대는 부피가 오동자대의 1/2이므로 지름은 5.15905 

mm에서 4.365588 mm로 감소한다. 대두 지름은 『상한론』과 

KP 12 통칙, KHP에서 추정할 수 있다. 『상한론』에서는 약재

를 㕮咀하는데 㕮咀는 대두크기로 깨는 것이다. KHP에서는 

KP 12 통칙 중 切度에 따라 粗切로 한 다음 전탕하는데25), KP 

12 통칙에서 粗切은 4호체를 통과해야 하고 4호체 그물은 한 변 

길이가 4.75 mm이다38). 따라서 대두 지름은 4.75 m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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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야 한다. 

『황제내경소문』 刺熱論에서 肺熱에는 少商혈과 商陽혈을 

사혈하는데 사혈량은 대두크기이다39). 이 혈자리는 손톱의 적

백육제에서 1분 떨어져 있고 1분은 1촌의 1/10이므로 2.3 

mm가 된다. 피방울 반지름이 2.3 mm보다 커지면 손톱에 묻어 

번지게 되므로 이 전에 사혈을 멈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

두대 지름 4.365588 mm이면 반지름 2.182794 mm이므로 

2.3 mm보다 작아 이를 만족한다.   

오동자와 대두가 지름 6.5 mm와 5.15905 mm에서 5.5 mm 

와 4.365588 mm로 줄면 소두와 마자, 탄환, 계자황許는 지

름이 각각 3.464968 mm와 2.402480 mm, 13.859884 mm, 

18.713578 mm가 된다. 

산제 1방촌비로 복용하거나 환제 오동자대 16알로 복용하

거나 복용량 절대치는 같다. 하지만 산제로도 환제로도 사용한 

처방이 없다. 麻子仁丸에는 杏仁만 따로 찧고, 烏梅丸은 烏梅

肉만 따로 찧어서 다른 산제와 食蜜을 함께 반죽하는데 사용

하므로 두 처방 모두 산제로 복용은 어렵다. 따라서 산제가 

기본이고 산제로 복용하기 어려우면 산제에 煉蜜을 첨가하여 

환제를 만든다고 추정된다. 이는 탕제에서 약재 복용량 측정 

방법 4가지 가운데 약재의 성상에 따라 편리한 것을 택하지만 

무게로 환산하면 8가지로 귀결하고, 3양이 기본인 것과 일맥 

상통한다.

현재는 방촌비나 전비는 사용하지 않고 정밀도도 낮으므로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 김은 반구형 숟가락을 제안하였는데 

1방촌비가 1/3합인 2.17 mL이므로 안지름이 2.032 cm이고, 

1전비는 부피가 1/8방촌비이므로 안지름이 1.016 cm에 해당

하였다. 하지만 측정용기의 부피를 정확히 하더라도 산제의 

특성상 가루와 가루 사이의 공간이 생기기 쉬우므로 처방마다 

무게로 환산한 수치는 필요하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제를 무게로 환산하였다. 하지만 방촌

비로 복용하는 五苓散과 四逆散은 2錢, 전비로 복용하는 瓜蒂
散과 三物白散은 각각 1錢과 1/2錢이라 하므로40), 방촌비와 

전비는 비율이 2 : 1 이었다. 그리고 湯液序例 湯散丸法에서는 

도홍경의 설을 따라 산제 1방촌비로는 오동자대 10알이나 탄

환대 1알, 계자황대 1알을 만든다고 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烏梅丸과 麻子仁丸, 禹餘糧丸은 각각 오동자대 10-20알과 

50알, 70알을 복용하여 총론과 각론이 달랐다. 理中丸은 계

자황대 1알(오동자대 10알)씩 1일 3회 복용하므로 『상한론』

에서 1일 5-10회 복용하는 것과 달랐다.  

이런 오류의 원인은 처방을 『상한론』에서 인용하지 않고 麻

子仁丸은 『태평혜민화제국방』에서, 烏梅丸은 『득효방』, 禹餘

糧丸은 『단계심법』, 理中丸은 『의학입문』에서 인용한 때문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Ⅴ. 결   론

『상한론』 산제에서 방촌비와 전비의 부피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환제의 지름을 수정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바닥면의 넓이는 방촌비가 전비의 4.38배이고 이를 부

피로 환산하면 9.17배이므로 『금궤요략』의 蜘蛛散에서 

추정한 8배에 근접하였다.  

2. 산제를 편하게 뜨면 정사각뿔모양으로 최대한 쌓인다고 

가정할 때 1방촌비가 1/3합(2.17 mL)이면 빗면 기울기

는 47°이고 한계치에 근접하였다. 

3. 五苓散과 理中丸 구성약재 가루 1방촌비와 1전비를 실

측한 결과 1방촌비가 1/3합일 때 최대치에 근접하였다.

4. 환제 오동자대 지름을 6.5 mm에서 5.5 mm로 줄이면 

산제 1방촌비로 만든 환제 오동자대는 16알에 근접하므로 

대두와 소두, 마자인, 탄환, 계자황許大 지름도 4.37 mm 

와 3.46 mm, 2.40 mm, 13.86 mm, 18.71 mm로 수

정하였다.       

이상의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수정하여 산제 1방촌비는 

1/3합(2.17 mL)으로, 1전비는 1/8방촌비(0.27 mL)로, 오동

자대는 지름 5.5 mm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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