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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reatments of Stomatitis in Korean medicine.

  Methods : We reviewed domestic journals through databases on RISS, KISS, OASIS, KISTI to search case reports 

and follow-up studies about ‘Stomatitis’ and ‘口瘡’ using the terms with ‘Korean medicine’ or ‘Korean medicine 

treatment’. Also, we used CNKI to find Randomized controlled trials(RCTs) from Chinese journals by using the term 

‘口腔炎’.

  Results : A total of 16 articles were searched. Those of 7 are case report, 2 are follow-up study, 7 are RCTs. 

The way to treat stomatitis were through using herb medicine,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herbal 

acupuncture, external preparation, indirect moxibustion and so on. All papers reported that after Korean medicine 

treatment, symptoms of stomatitis are relieved.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se journals, Korean medicine is helpful to treat Stomatitis. In the future, more 

clinical studie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Korean medicine to treat stom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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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내염(Stomatitis)은 구강 내에 발적, 동통, 작열감 

등이 생기는 질환으로 口瘡, 口舌生瘡, 口破, 口疳, 口瘍, 

口中飛瘍이라 한다. 대개 반복 발적의 기왕력이 있거나 

반복 발작하며 점차 궤양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일반

적으로 5-7일이면 자연 치유되나 간혹 10여 일이 지나

서 회복되기도 한다1).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Recurrent aphthous stomatitis, RAS)은 口瘡, 口糜
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발성 구창(Recurrent stomatitis)

이나 만성 재발성 아프타라고도 하며 일종의 구강 점막

병이다1). RAS는 통증이 있는 궤양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구강 상태를 나타내며 RAS의 병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

지만, 국소적, 전신적, 면역적, 유전적, 알레르기성, 영양

학적, 미생물학적 요인들과 일부 면역억제제 약물에 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RAS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으며 특히 성인기에 

궤양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RAS와 전신적인 연관성을 

배제하여야만 한다4). RAS의 적절한 치료는 증상의 중증

도, 빈도, 크기, 및 궤양의 수에 따라 다르다. 때때로 경

미한 아프타성 궤양을 경험하는 환자는 적절한 국소요법

으로 상당한 완화를 경험하기도 한다5).

  방사선 요법으로 인한 구내염은 방사선에 구강 점막이 

노출된 후 대개 2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나 심한 경우 

방사선 조사 후 수 시간 내에 점막에 홍반과 미란이 나타

나며 호발 부위는 구순, 협부 점막, 연구개이다1). 또한,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점막염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

는데 특히 구강 점막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구내염은 항

암 화학 요법을 받는 환자의 40%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

로 흔하다6).

  구내염은 한의학적으로 구창과 유사하며 구강 점막의 

궤양 질환 중에서 가장 높은 질환으로 口疳이라고도 한

다. 발병원인으로는 實火型일 경우 心脾積熱이 가장 대표

적이고 肺胃蘊熱, 脾胃伏熱, 外感風熱 등에 기인하며 虛

火型일 경우 陰虛火旺이 가장 대표적이고 心腎失交, 腎津

虧損, 濕困脾陽, 脾失健運 등에 기인한다. 치료로는 內治

와 外治로 나눠볼 수 있는데 內治에서는 實火型(心脾積

熱)일 경우 淸熱解毒, 逍腫止痛의 치법을 사용하며 虛火

型(陰虛火旺)은 滋陰淸熱, 淸降虛火의 治法을 사용하고 

있다. 外治에서는 實火型(心脾積熱)일 경우 淸熱解毒, 逍

腫止痛, 去腐生肌를 하고 虛火型(陰虛火旺)은 淸熱解毒, 

去腐生肌의 치법을 사용한다7). 

  Shulman 등8)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구강 궤양

의 추정 유병률은 4%이며, RAS가 가장 흔하고 전 세계 

인구의 25%가 영향을 받는다. 구내염은 괴로움을 주고 

고통과 아픔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 

질환은 먹고 삼키는 데에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삶을 방

해할 수 있다9).

  현재 구내염의 한의학적인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시행

되고 있어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한의학적인 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구내염의 한방 치료에 대한 접근을 더욱 용

이하게 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Ⅱ.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

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Kore

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전

통의학정보포털(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

ng Integrated System, OASIS),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n Citation Index, KCI),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

nformation, KISTI)의 5가지 국내 검색 엔진과 Chine

se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의 중

국 검색 엔진을 통해 국내 논문의 경우 2000년 이후에 

나온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구내염’, ‘Stomatitis’, ‘口

瘡’ 키워드와 ‘한방’ 및 ‘한방 치료’ 키워드를 조합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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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검색하였고 중국 논문은 2017년 이후의 논문 중 

‘口腔炎’의 키워드를 통해 구내염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

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들

로만 선별하였고 검색은 2022년 12월 5일에 시행되었

다.

  국내 논문 452편, 중국 논문 263편의 총 715편의 논

문이 검색되었고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구

내염의 한방 치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 한

방 치료와 관련이 없거나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여 결론

적으로 이와 연관된 국내 논문 중 증례 논문 7편과 추적

연구 2편, 중국 논문 중 무작위대조시험연구 7편을 수집

하였다(Fig. 1).

Fig. 1. Flowchart of the Article Selection 

Ⅲ. 결  과

1. 연구 대상에 대한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16편의 논문 중 증례 논문은 총 7편

이며 이 중에 1편은 비동등성 전후시차 유사시험 대조군 

관찰연구로서 증례 대조 연구의 항목에 포함되었다. 나

머지 9편 중 2편은 추적연구에 해당하며 7편은 무작위

대조시험연구이다. 대조군을 포함하지 않은 증례 논문 6

편은 각각 1개의 증례가 있으며 대조군을 포함한 증례 

논문의 경우 총 13명 중 실험군 8명, 대조군 5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2편의 추적연구에서는 각각 10명, 17명의 

환자가 분석되었다. 무작위대조시험연구에서는 94명, 

32명, 90명, 62명, 100명, 60명, 50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각 절반씩 나누어 대조군 및 실험군으로 

설정하였다.

  총 16편의 논문 중에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

가 9편, 항암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으로 인해 생긴 

구내염 환자에 대한 논문이 7편이었다.

2. 치료 방법에 대한 분석

1) 한약 치료

  총 16편의 논문 중에서 한약 처방을 활용한 논문은 

13편이었다. 한약 처방의 종류로는 四物湯, 六味地黃湯, 

凉膈散이 2건씩이었고, 淸胃散, 天台散, 溫淸飮, 知栢八味

丸, 四君子湯, 淸熱導痰湯, 當歸鬚散合乳香定痛散, 淸火補

陰湯, 八物君子湯, 凉血解毒湯, 小兒豉翹淸熱顆粒, 養陰淸

肺湯, 滋陰淸熱解毒方, 淸熱滋陰解毒方, 養陰淸熱解毒方이 

각각 1건이었다. 처방명은 같지만 연구에 따라 기존 처

방에 약재가 가미 혹은 가감된 경우가 있었다. 또한, 溫

淸飮은 四物湯에 黃芩, 黃連, 黃柏, 梔子를 합한 처방이고 

知栢八味丸은 六味地黃湯에 知母와 黃柏을 더한 처방이

며, 八物君子湯은 四物湯과 四君子湯의 합방이라 기본방

으로 분류 시 四物湯과 六味地黃湯이 각각 3건씩으로 많

이 활용되었다.

  5회 이상 빈용된 본초의 본초학적 분류10)를 해보니 淸

熱藥이 6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補益藥 5종, 利

水滲濕藥이 2종, 活血祛瘀藥과 解表藥이 각각 1종이었

다. 다빈도로 사용된 개별 본초는 甘草가 10건(77%)으

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으로

는 生地黃이 9건(69%), 牧丹皮가 8건(61%), 白芍藥과 薄

荷가 6건씩(46%), 川芎, 當歸, 熟地黃, 黃柏, 知母, 澤瀉, 

黃芩, 玄蔘, 麥門冬, 茯苓이 5건씩(38%)이었다(Table 1).

2) 침 치료 및 약침 치료

  총 16편의 논문 중에서 침 치료를 시행한 논문은 6

편이다. 사용된 혈위는 百會(GV20)가 3회, 足三里(ST3

6), 承漿(CV24), 神門(HT7)이 각각 2회, 그 밖에 曲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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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7), 肩井(GB21), 風市(GB31), 曲池(LI11), 絶骨(GB

39), 竅陰(GB11), 外關(TE5), 中封(LR4), 陽陵泉(GB3

4), 行間(LR2), 環跳(GB30), 肩髃(LI15), 臑兪(SI10), 

手三里(LI10), 崑崙(BL60), 少府(HT8), 大都(SP2), 陰谷

(KI10), 少海(HT3), 太谿(KD3), 太白(SP3), 液門(TE2), 

中渚(TE3), 勞宮(PC8), 水溝(GV26), 巨髎(ST3), 地倉(S

T4), 頰車(ST6), 人迎(ST9), 大陵(PC7), 太淵(LU9), 內

庭(ST44), 陰陵泉(SP9), 太衝(LR3), 孔孫(SP4), 三陰交(S

P6), 合谷(LI4), 內關(PC6), 風池(GB20), 中脘(CV12), 

天樞(ST25)가 각각 1회였다. 臨泣의 경우 頭臨泣(GB1

5) 또는 足臨泣(GB41) 중 어느 것인지 정확한 명시가 

없었다. 경외기혈로는 四神聰(EX-HN1)이 1회 사용되

었다. 肩髃(LI15), 臑兪(SI10), 曲池(LI11), 手三里(LI1

0), 環跳(GB30), 風市(GB31), 足三里(ST36), 崑崙(BL6

0)에는 전침 치료가 동반되기도 하였다.

  약침 치료의 경우 1편의 논문에서 시행되었으며 黃連

解毒湯 약침을 사용하여 地倉(ST4), 頰車(ST6), 人迎(ST9), 

구강 내 병소 부위에 한 부위당 0.1㏄씩 주입하였다.

3) 기타 치료

  외용약으로 함수가 사용된 경우가 2례로 각각 黃連解

毒湯과 藁本 저온 물 추출제가 활용되었다. 그 밖에 蜂蜜

을 입술에 바르게 하고 五倍子, 黃柏, 白礬, 靑黛, 滑石을 

물에 달여서 수시로 혀 및 구강 내에 도포하게 한 1례, 

蒲公英, 忍冬藤, 皂角刺, 蜂房으로 구성된 구내염 스프레

이를 사용한 1례가 있다.

  간접구를 湧泉(KD1), 關元(CV4)에 실시한 1례와 간

접구를 中脘(CV12)과 關元(CV4) 부위에 실시하고, 부항 

치료를 背兪穴 부위에 시행한 1례가 있다. 부항 치료 시

에는 적외선 온열 조사기가 함께 사용되었다.

4) 양약 치료

  중풍이나 한포진을 동반한 경우, 대조군 증례 연구와 

무작위대조시험연구의 경우 양약 치료가 같이 행해졌다. 

중풍을 동반한 구내염 환자의 치료에서는 구내염 이외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양약 치료가 시행되었으며 黃連解

毒湯 함수를 사용한 대조군 증례 연구에서 대조군은 클

로로헥시딘 함수를 사용하여 함수하도록 하였다. 한포진

을 동반한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는 입원 기간 구

내염 통증 완화를 위해 페리덱스 연고(Dexamethasone)

를 병변 부위에 적용했다. 7편의 무작위대조시험연구에

서는 한방 약제로 구성된 구내염 스프레이가 사용된 1편
20)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대조군의 양방 처치에 더하여 

한방 치료가 행해졌으며 제외된 논문에서는 방사선 치료

가 진행되었다.

3. 평가 척도에 대한 분석 및 치료 결과

1) 국내 논문

  5편의 논문이 사진 자료를 통해 구내염으로 인한 병변 

부위의 통증 정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4편의 논문에

서는 Visual Analog Scale(VAS), 3편의 논문에서는 

Numeral Rating Scale(NRS)을 활용하였다. 구내염 측

정 도구로 구강 사정 지침(Oral Assessment Guide, 

OAG)을 활용한 논문은 2편이 있었다. 구강 불편감 자각

증상 사정 도구로 구강 불편감 자각증상 점수(Oral 

Discomfort Score, ODS)를 사용한 논문이 1편, 陰虛

證 점수의 변화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활용한 논문이 1편 

있었다. 2편의 논문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구강독성척도

(World Health Oraganization Oral Toxicity Scale, 

WHO OTS)를 통해 구강 점막의 객관적인 상태와 먹고 

마실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동시에 사정하기도 하였다. 

Oral Health Impact Profile-14(OHIP-14)를 사용한 

2편, 그 밖에 구체적인 통증 척도를 사용하지 않고 

Severe(+++)는 4, Moderate(++)는 3, Mild(+)는 2, 

Trace(±)는 1, Eliminated(-)는 0의 다섯 단계로 나누

어 호전도를 판단한 논문이 1편 있었다.

2) 중국 논문

  7편의 모든 논문에서 총 유효율(Total effective 

rate, TER)을 사용하였고, 4편의 논문에서 염증 인자 수

준(The level of inflammatory factors)을 비교하였으

며 3편의 논문에서 중의학 점수(Traditional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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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scores, TCM scores)를 활용하여 통증 정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총 유효율은 (완치+효과+유효) 

/n×100%로 계산하였다. 염증 인자로는 IFN-γ, TNF-

α, IL-6, IL-8, CRP 등이 있었으며 활용된 염증 인자의 

구성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VAS 수치와 환자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를 조사한 논문은 각각 2편이 있었다. 삶

의 질은 생존 질량표(QLQ-C30)를 활용하였으며 감정

기능, 인지기능, 역할기능, 신체기능, 사회기능 등의 삶

의 질을 항목당 100점으로 평가하였다. 만족도는 (만족 

사례수+일반 사례수)/총 사례수×100%로 측정하였다. 

그 밖에 pH 시험지를 통해 pH 값 변화를 살핀 논문, 표

피증식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수준을 

파악한 논문, 면역 기능 지표(CD3+, CD4+, CD8+, 

CD4+/CD8+)를 활용한 논문이 1편씩 있었다. 

  총 16편의 논문 중 모든 논문에서 각각의 평가 척도를 

통해 한방 치료 후 구내염의 증상이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완화됨을 볼 수 있었다. 2편의 추적연구에서 통계 분

석을 통해 자료를 객관화하였고 7편의 무작위대조시험

연구에서 모두 통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치료군의 총 

유효율은 대조군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Table 2).

Ⅳ. 고  찰

  구내염은 영양장애, 빈혈, 기계적, 화학적, 온열적 자

Author
(Year)

Evaluation criteria Outcome

Lee HC11)

(2003)

1) Picture
2) Severe(+++), Moderate(++), Mild(+), Trace(±), 
Eliminated(-)

Relieved

Chou CY12)

(2008)
1) Picture
2) VAS

Relieved

Choi JE13)

(2011)
1) OAG
2) ODS

Relieved

Table 2. Summary of Evaluation Criteria and Outcome

극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되며 식사 시의 동통, 작

열감, 구강 점막의 발적, 종창이 나타나는 질환으로1) 원

인에 따른 약물치료와 구강 청결 유지 및 영양개선과 같

은 부가적인 처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RAS의 치료로는 Tetracycline 국소 도포(gargle), 

2%-Lidocaine 국소 도포, 스테로이드 국소 도포, 

Levamisole 경구 투여, 아연 경구 투여 등27)을 사용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실정이다4). 또한, 항

암 요법 시 구내염이 지속된다면 항암제의 사용량을 줄

이거나 중단 또는 방사선 치료를 중단하는 결과로 이어

져 결국 환자의 국소 제어율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떨어

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28) 항암 치료 환자의 구내

염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증례 논문 

7편, 추적 논문 2편, 무작위대조시험연구 7편을 선정하

였고 국내 논문과 중국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16편의 논문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재발성 아

프타성 구내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으로 인해 생긴 구내염 환자에 대한 논

문이 7건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받

는 환자에게서 생기는 구내염의 발병률도 비중을 높게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편의 논문에서 한약을 복용하여 치료를 시행하였으

며 기본방으로 빈도를 따져 보았을 때 四物湯과 六味地

黃湯이 각각 3건씩, 凉膈散이 2건으로 처방으로 많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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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Evaluation Criteria Outcome

Kim JY14)

(2012)

1) VAS
2) OHIP-14
3) Yin-deficiency questionnaire

Relieved

Son CG15)

(2012)
1) Picture
2) VAS

Relieved

Cho NK16)

(2017)
1) WHO OTS
2) VAS

Relieved

Ha NY17)

(2017)
1) NRS Relieved

Cao Q18)

(2018)
1) TER
2) VAS

TER
Control Group : 80.90%
Treatment Group : 95.70%
(p<0.05)

Li W19)

(2018)
1) TER
2) pH value

TER
Control Group : 62.50%
Treatment Group : 93.75%
(p<0.05)

Wang H20)

(2018)
1) TER
2) Satisfaction rate

TER
Control Group : 80.65%
Treatment Group : 96.77%
(p<0.05)

Yi K21)

(2018)

1) TER
2) TCM scores
3) Level of inflammatory factors
4) EGF level
5) Quality of the life scores

TER
Control Group : 71.11%
Treatment Group : 91.11%
(p<0.05)

Xia T22)

(2020)

1) TER
2) Level of inflammatory factors
3) Immune function indexes

TER
Control Group : 76.00%
Treatment Group : 92.00%
(p<0.05)

Kim TJ23)

(2020)

1) Picture
2) NRS
3) OHIP-14
4) OAG
5) WHO OTS

Relieved

Kim JH24)

(2020)
1) Picture
2) NRS

Relieved

Liu SX25)

(2022)

1) TER
2) TCM scores
3) Level of inflammatory factors

TER
Control Group : 73.33%
Treatment Group : 86.67%
(p<0.05)

Li Q26)

(2022)

1) TER
2) Level of inflammatory factors
3) TCM scores
4) VAS

TER
Control Group : 64.00%
Treatment Group : 88.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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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四物湯은 當歸, 川芎, 白芍藥, 熟乾地黃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補血調血하는 효능이 있다29). 六味地黃湯

은 대표적인 補陰之劑로30) 熟地黃, 山藥, 山茱萸, 白茯苓, 

牧丹皮, 澤瀉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내염의 변증 중에서

도 陰虛證에 해당하여 처방에 활용이 되었다. 凉膈散은 

大黃, 朴硝, 甘草, 梔子, 薄荷, 黃芩, 連翹로 구성되어 있

으며 面赤, 上熱感, 대변이 堅한 증상 등의 上焦實熱을 우

선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활용되었다. 實證에 비해 虛證

으로 인해 구내염이 발병한 경우가 많았으며 養血, 滋陰, 

淸熱 등의 방법으로 치료에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 등23)의 연구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까지 발

표된 국내 한의학 RAS 관련 연구 동향은 虛證의 RAS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지만, 實證型 RAS로 분류되

는 환자들도 발견됨에 따라 구내염의 치료에 있어 환자

의 虛實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처방 빈

도수가 3건, 2건으로 많지 않아 앞서 언급된 처방을 구

내염 대표방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향후 구내염 

치료에 관한 한방 치료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어 표준 처

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빈도로 사용된 본초는 甘草(77%)이고 生地黃(69%)

이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牧丹皮(61%), 白芍藥과 薄荷

(46%), 川芎, 當歸, 熟地黃, 黃柏, 知母, 澤瀉, 黃芩, 玄蔘, 

麥門冬, 茯苓(38%) 순으로 많았다. 甘草는 본래 방제에

서 補助劑이며 橋味劑 및 緩和劑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10). 甘草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사용된 본초는 生地黃으

로 채 등31)의 연구에서 生地黃 메탄올추출물은 사이토카

인 생산에 영향을 미쳐 소염 효과 및 세포성 면역 반응을 

증진할 것으로 사료된다. 박 등32)의 연구에 의하면, 牧丹

皮의 성분인 methyl gallate는 대식세포에서 염증 신호 

전달경로인 NF-κB pathway의 차단을 통해 지질다당

질(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매개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

내었다. 白芍藥은 養血柔肝, 緩中止痛, 斂陰收汗하며 薄荷

는 宣散風熱, 淸頭目, 透疹의 효능이 있어10) 각각 血虛와 

風熱로 인한 구내염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 최 등33)의 

연구에서는 川芎, 當歸의 휘발성 향기 추출물에서 항염

증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김 등34)의 연구에서는 熟地黃 

추출물의 항염증 작용을 확인하였다. 澤瀉는 利小便, 淸

濕熱, 茯苓은 利水滲濕하여10) 利水를 통해 淸熱을 유도

한다. 성 등35)의 연구에 따르면 《東醫寶鑑》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虛火로 인한 구내염에 黃柏와 知母을 사용해

보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黃芩은 

淸熱燥濕, 瀉火解毒하고 玄蔘은 凉血滋陰, 瀉火解毒하여 

淸熱 작용을 하고 麥門冬은 養陰潤肺, 益胃生津하여 補陰 

작용을 하여 치료할 것이다10). 각각의 본초들의 배오를 

통해 구내염 치료에 있어 항염증 작용 및 淸熱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5회 이상 빈용된 본초의 본초학적 분류10)를 해보니 淸

熱藥이 6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補益藥 5종, 利

水滲濕藥이 2종, 活血祛瘀藥과 解表藥이 각각 1종이었

다. 구내염의 病因病理는 크게 實火型과 虛火型으로 나누

어지는 점에서7) 구내염 치료를 위해 熱證을 다스리기 위

해 淸熱藥이 다용된 것으로 보이며, 虛證을 치료하기 위

해 補益藥 처방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약 처방 다음으로 많이 시행된 치료는 6편의 논문에

서 진행된 침 치료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혈위는 百會

(GV20)이고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혈위는 足三里

(ST36), 承漿(CV24), 神門(HT7)이다. 足三里(ST36)는 

虛證 환자에게 있어서 虛損을 보하는 작용과36) 함께 항

염증37)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고, 承漿(CV24)은 任

脈의 終止穴로 淸頭面하여 口舌生瘡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38) 활용되었다. 치료를 위해 선정된 혈위의 경우 구

내염 치료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지만, 百會(GV20), 神門

(HT7)에 침 치료를 통해 구내염으로 인한 수면 부족, 긴

장, 불안 등과 같은 동반된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효

한 효과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내염 치료 시 

구내염 자체의 증상뿐만 아니라 구내염과 동반된 다른 

증상과 원인이 되는 상황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침 치료 시에는 약침, 전침, 부

항, 간접구, 적외선 온열 조사기 등을 함께 사용하여 치

료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 중에서도 사용된 黃連解毒

湯 약침은 《外臺秘要》에서 언급된 實熱을 다스리는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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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痲疹, 痘瘡, 皮膚 搔痒症, 蕁痲疹 등의 각종 피부병

에 사용되었다23). 침 치료 시 黃連解毒湯 약침을 함께 활

용해본다면 實熱證으로 인한 구내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외치법으로는 구강 함수와 한방 약제를 도포한 경우가 

2례씩, 간접구를 실시한 경우가 2례, 부항 및 적외선 온

열기 조사를 활용한 경우가 1례 있었다. 구강 함수와 도

포된 한방 약제에서 사용된 본초 중 黃柏이 2건으로 가

장 많았고 간접구가 사용된 혈위로는 關元(CV4)이 2회

로 가장 많았다. 이는 黃柏의 退虛熱 작용을 통해 火가 

제거됨으로써 陰을 손상하지 않게 하며10), 關元(CV4)은 

補益腎精 효능으로38) 滋陰의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약 치료는 중풍과 한포진을 동반한 경우와 대조군 

증례 연구 및 1편20)의 논문을 제외한 무작위대조시험연

구에서 이루어졌다. 6편의 무작위대조시험연구에서는 

대조군의 양약 처치에 더하여 한방 치료가 행해졌다. 

한포진을 동반한 구내염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구내염 

해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페리덱스 연고(Dexam

ethasone)를 구매해 병변 부위에 적용하였다. 이 환자

의 경우 기존의 스테로이드제제를 중단한 후 증상이 갑

자기 심해져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사용된 

양약 치료로 인해 기존의 한방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

치게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미흡하고 한방 치료

에 대한 치료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양약 치료에 대한 명확한 조건의 제시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이며 스테로이드제제로 통증 조절을 하

고 있던 환자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 치료 후 다양한 통증 비교 도구를 

통해 구내염의 호전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국내 논문과 

중국 논문 모두 VAS와 삶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또한, 국내 논문에서는 구강질환에 특화된 

척도인 OAG, WHO OTS, OHIP-14가 각각 2건씩, 

ODS와 陰虛證 설문지가 각각 1건씩 도입되었고 중국 

논문에서는 염증 인자 수준이 4건, pH 값 변화, 표피증

식인자(EGF) 수준, 면역 기능 지표가 1건씩 활용되어 치

료 전과 후의 수치를 비교함으로써 한방 치료의 유효성

을 객관화하여 입증하였다. 이처럼 구내염의 호전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통증 정도 및 인체 변화의 수치뿐만 

아니라 구내염으로 인해 초래한 일상생활 장애 측면을 

함께 파악한다면 치료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환자와 상호 영향적인 관계에서 치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면 구내염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증 지

표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

들로 16편의 논문 결과를 분석해보았을 때 한방 치료가 

구내염의 증상 완화, 재발 간격의 연장, 예후 개선 등의 

긍정적인 치료 결과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7편의 무작위대조시험연구에서는 모두 통계 분석이 이

루어짐으로써 구내염의 한방 치료 효과에 대한 통계적인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증례 논문, 추적

연구, 무작위대조시험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

해 구내염 치료에 있어 한방 치료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와 통증 비교 도구를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

는 데에 도움을 주어 RAS의 증상과 재발률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항암 요법으로 유발된 구내염 환자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항암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생존율을 높이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내염의 한방 치료와 관련된 논문의 수가 다

소 제한적이라 증례 수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상

황이다. 앞으로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구내염

의 한방 치료에 대한 표준 임상 지침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2022년 12월 5일 기준으로 구내염의 한방 

치료 관련하여 RISS, KISS, OASIS, KCI, KISTI와 같은 

여러 국내 검색 엔진과 CNKI의 중국 검색 엔진을 활용

하여 논문을 검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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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된 논문은 총 16편으로 증례 논문 7편, 추적연구 

2편, 무작위대조시험연구 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재

발성 아프타성 구내염 환자에 대한 논문이 9편, 항암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 생긴 구내염 환자

에 대한 논문이 7편이었다.

2. 가장 주된 치료인 한약 치료로는 四物湯, 六味地黃湯

이 각각 3건씩, 凉膈散이 2건으로 많았으며, 다용된 

본초는 甘草가 77%, 生地黃이 69%, 牧丹皮가 61%, 

白芍藥과 薄荷가 46%, 川芎, 當歸, 熟地黃, 黃柏, 知

母, 澤瀉, 黃芩, 玄蔘, 麥門冬, 茯苓이 38%를 차지했

다. 5회 이상 빈용된 약제의 본초학적 분류 시 淸熱藥

이 6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補益藥이 5종, 

利水滲濕藥이 2종, 活血祛瘀藥과 解表藥이 각각 1종

이었다.

3. 침 치료 시 가장 많이 사용된 혈위는 百會(GV20)이고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혈위는 足三里(ST36), 承漿

(CV24), 神門(HT7)이었다. 구내염의 침 치료 시 구

내염으로 인한 통증 개선과 함께 동반된 제반 현상 완

화를 초점으로 치료를 진행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한약 치료와 침 치료 이외에는 약침 치료 및 외용제, 

간접구, 부항 치료, 적외선 온열기 조사 등의 기타 치

료로 시행되었다.

5. 중풍 환자에서 구내염이 발생한 논문 1편, 黃連解毒湯 

함수액의 효능을 비교하기 위해 대조군에서 함수액을 

사용한 논문 1편, 한포진을 동반한 구내염 환자의 논

문 1편, 무작위대조시험연구 6편에서 구내염의 한방 

치료 시 양방 처치를 함께 사용했다.

6. 통증 척도로는 VAS, NRS 및 구강에 특화된 통증 척

도인 OAG, ODS, WHO OTS, OHIP-14뿐만 아니

라 염증 인자 수준, pH 값 변화, 표피증식인자(EGF) 

수준, 면역 기능 등의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구내염 통

증 개선 정도를 환자의 실생활에 맞추어 보다 객관적

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7. 연구 결과 한방 치료를 시행한 16편의 모든 논문에서 

구내염 증상이 완화됨을 볼 수 있었고 재발 양상 또한 

치료 전보다 감소하였으며 예후도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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