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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Herbal Bath for Duration of Pediatric Fever :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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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epartment of Korean Pediatrics,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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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whether herbal bath shortens the duration of pediatric fever.

Methods
Databases, such as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OASIS, KISS, KMBASE, CNKI, Wanfang Med Online 

were used to search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hose trials that included children younger than 18-year-old were 

evaluated for the clinical efficacy of herbal bath in fever by analyzing ‘body temperature (BT) drop start time’ and 

‘time to return to normal BT’.

Results
12 studies or 1306 participants were analyzed in the study. When applying herbal bath in combination with 

the controlled treatment, ‘BT drop start time’ was decreased by 0.11 hours, and ‘time to return to normal BT’ was 

decreased by 10.94 hours compared to the controlled group. When comparing herbal bath with tepid bath, ‘time 

to return to normal BT’ was reduced by 8.19 hours in herbal bath group. In regards to safety, 3 studies out of 

12 studies mentioned about its adverse events: 2 studies did not have any adverse events, and a minor needle-shaped 

bleeding had occurred in one of the studies.

Conclusion
Use of herbal bath as a treatment of fever in children was associated with shortened duration of fever. However, 

cautious interpretation is necessary due to its limited safe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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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아동의 발열은 부모의 큰 염려대상이다. 소아과 외

래 및 유치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만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86.6%의 보호자들이 ‘자주’ 또는 

‘항상’ 자녀의 발열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러한 발열공포 (fever phobia)에 대한 이유로는 발

열이 지속될 경우 자녀에게 뇌손상, 경련, 지능장애 등

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에 대한 걱정을 꼽았다1).

한편, 보호자 및 간병인의 소아발열관리는 쉽지 않

다. 해열제 사용과 관련하여, 영국의 국립보건임상연

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은 소아 발열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발열 소아

에 대해 단순히 열을 낮추기 위해서 해열제를 사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아

이에게만 해열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2). 경구 

약물적 관리방법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비약물적 중재방법으로는 미온수 요법이 있

으나1) 이 또한 일반적인 발열관리 지침에서는 권고하

지 않는 중재이다3).

한의학적으로 소아는 陽有餘 陰不足하여 발열이 흔

히 나타난다. 한의학에서 발열은 外感六淫, 飮食所傷, 

七情傷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 양상에 따라 表
熱, 寒熱, 裏熱, 壯熱, 溫壯熱, 風熱, 積熱, 傷食發熱, 

驚熱, 實熱 등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된다4).

이렇듯 발열에 대한 한의학의 체계성과 대조적으로, 

해열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을 밝힌 연구는 

미미하다. 소아 발열 상황에 대한 한의학적 해열방법

을 연구한 국내 논문은 단 1건5)만 보고되고 있는데, 최 

등의 연구5)에서 발열을 유발한 토끼에 녹용 (鹿茸)과 

소아보혈탕 (小兒補血湯)을 투여한 후 발열 정도가 감

약되고 발열 시간이 단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동물

실험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편, 한약재 약욕 (藥浴)요법은 한방소아청소년의

학 교과서적으로 아동이 약물의 탕전액에 환부를 넣거

나 전신을 목욕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약물 탕전액

으로 씻는 과정에서 피부의 혈액순환 촉진, 약물 투과

의 작용이 이루어지며 한의학적으로 調和氣血, 溫經活
絡, 祛邪病邪의 효능이 있다6). 이러한 한약재 약욕요법

의 사용은 소아의 氣血이 부족하고 臟腑가 不調한 특

성, 피부가 柔嫩하여 外로 六淫이 침입하기 쉬운 특성4) 

등을 고려할 때 소아의 발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국내외 데이터베

이스 검색을 통하여 소아 발열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재 약욕요법을 사용한 문헌을 추출한 후 그 유효성에 

대하 검토하고자 한다.

Ⅱ. Materials & Methods

1. 검색 데이터베이스

검색한 영문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이었으며, 한국 데이터베이스는 전통

의학정보포털 (Oriental Medicine Advanced Searching 

Integrated System, OASIS), 한국학술정보 (Korean stud-

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및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Korean Medical Database, KMBASE)이었

다. 검색한 중문 데이터베이스는 중국정보학술원 

(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CNKI)과 

Wanfang Med Online이었다. 문헌검색은 한 연구자가 

수행하였고, 이후 타 연구자들이 검토하였다.

2. 검색전략

검색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 출판된 문헌을 대상

으로 하였다. 검색식은 연구주제에 맞도록 ‘소아’, ‘발

열’ 및 ‘약욕요법’의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수

립하였으며, 소아 발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기도

감염’ 및 ‘감기’를 검색식에 추가하여 1차적으로 확인

하고자 할 문헌의 범위를 넓혔다. EMBASE에서 사용한 

검색식은 ('fever'/exp OR 'body temperature elevation' 

OR 'fever' OR 'pyrexia' OR 'febrile disease' OR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exp OR 'infection, upper respi-

ratory tract' OR 'respiratory tract infection, upper' OR 

'tractus respiratorius superior infection' OR 'upper airway 

infection' OR 'upper respiration tract infection' OR 'up-

per respiratory infection' OR 'upper respiratory tract in-

fection' OR 'upper respiratory tract inflammation' OR 

'cold'/exp OR 'infection'/exp) AND ('herbal bath' OR 

'herbal bathing' OR 'herbal baths' OR 'medicated bath' 

OR 'medication bath') 이었으며, Wanfang Med Online

에서 사용한 검색식은 ‘(热 OR 发热) AND (儿童 OR 

小儿 OR 少儿 OR 幼年) AND (药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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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선정 및 제외기준

문헌 선정 기준으로는 (1) 발열에 대하여 한약재 약

욕요법을 시행하여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한 연구 (2) 

연구 대상자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3) 결과지표로 중재 후 ‘해열이 시작된 시간’ 

또는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포함한 

연구 (4)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로 설정하였다. 제외

기준으로는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차이가 약욕요

법에만 있지 않은 경우, 즉 실험군 중재에 대조군 중재 

및 약욕요법 외에 다른 중재가 추가적으로 존재하여 

약욕요법 만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 (2) ‘약

욕요법의 요인 분석’ 등 연구의 목적이 한약재 약욕요

법의 유효성을 확인 하는 것이 아닌 연구로 설정하였

다. 문헌 선정에 있어 발열의 서양의학적 원인에는 제

한을 두지 않았다.

4. 비뚤림 위험 평가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들에 대한 비뚤림 위험 평가

는 Cochrane Risk of bias tool version 2 (RoB 2)을 사용하

였고, ‘비뚤림 위험 시각화 (Risk-of-bias VISualization, 

robvis)’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

립적으로 비뚤림 위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토론 및 교신저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5. 자료 추출 및 분석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추출하였으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의 의견을 참고하였다. 

선정한 문헌들은 ‘한약재 약욕요법 + 대조군 치료’를 

‘대조군 치료’와 비교한 연구, ‘한약재 약욕요법’을 한약

재가 들어가지 않은 ‘미온수 요법’과 비교한 연구로 구

분하여 나누어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은 Review Manager 

version 5.3. (RevMan)을 사용하였으며, 앞서 선정한 연

속형 결과지표에 대하여 95% 신뢰구간으로 합성하여 

평균차 (Mean difference, MD)로 효과크기를 확인하였

다. 연구 간의 이질성은 RevMan의 I2통계분석을 사용

하였으며, I2가 50% 미만인 경우 고정 효과 모델을 적

용하고, I2가 50% 초과인 경우 랜덤 효과 모델을 적용

하였다.

Ⅲ. Results

1. 문헌 선정 결과

검색 결과 총 166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

복문헌 35편을 제외하고, 131편에 대하여 제목과 초록 

중심으로 일차적인 검토를 한 후 92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남은 39편의 문헌에 대하여 전문 검토를 수행한 

결과, 15편은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가 아니었으며, 

5편은 결과변수가 포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5편

은 중재방법이 포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1편은 

연구목적이 포함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1편은 

전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

구에 포함된 문헌은 12편이었다 (Figure 1).

Figure 1. Flowchart of study identification, inclusion, and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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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함된 문헌 특성

본 연구에 포함된 12편의 문헌 중 9편7-15)은 ‘한약재 

약욕요법 + 대조군 치료’를 ‘대조군 치료’와 비교한 연

구였으며, 총 1,016명의 연구 참여자 중 결측값을 제외

하고 993명의 결과지표 결과를 확인하였다. 9편의 연

구는 포함기준의 결과지표 중 ‘해열이 시작된 시간’과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모두 보고하

였다.

한편, 본 연구에 포함된 12편의 문헌 중 3편16-18)은 

‘한약재 약욕요법’을 ‘미온수 요법’과 비교한 연구였으

며, 총 290명의 연구 참여자를 포함하였다. 결과지표에 

대하여, 3편의 연구 모두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고하였으며, 1편16)은‘해열이 시작된 시

간’도 함께 보고하였다.

포함된 연구들 중 발열에 대한 서양의학적 진단기

준을 명시한 연구는 8편9,11,13-18)이었으며, 이 중 7편
9,11,13-16,18)에서 급성상기도감염으로 인한 발열환자들을 

포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1편17)의 연구에서는 기관지

폐렴, 기관지염 및 상기도감염으로 인한 발열환자들을 

포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발열에 대한 중의학적 진단

기준을 명시한 연구는 12편의 문헌 중 11편7-16,18) 이었

으며, 그 중 5편8,12,14,15,18)에서 외감풍열발열 (外感風熱
發熱) 환자들을 포함기준으로 삼아 가장 많이 보고되

었다.

발열에 대한 온도 기준을 명시한 연구는 12편의 연

구 중 8편9,11,13-18) 이었으며, 이 중 체온 38.1 ℃ 이상을 

발열기준으로 잡은 연구가 4편9,11,15,18), 37.9 ℃ 이상으

로 잡은 연구가 1편14), 37.5 ℃이상으로 잡은 연구가 

2편16,17), 37.4 ℃이상으로 잡은 연구가 1편13)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11편7-15,17,18)의 연구에서 모두 

4세 미만이었으며, 1편16)의 연구에서는 생후 3개월 영

아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3. 한약재 약욕 중재 방법

본 연구에 포함된 문헌에 대한 한약재 약욕 중재 내

용은 각 문헌의 연구 설계에서 제시한 중의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있었다. 12편의 연구 중 

풍열 (風熱)로 변증된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6편
8,10,12,14,15,18)의 문헌에서는 모두 천궁, 우방자, 형개, 연

교, 박하, 청호, 시호가 포함된 약욕요법을 실시하였다. 

Mao 등12)의 연구에서는 이에 조화지제 (調和之劑)인 

감초를 추가하였다.

12편의 연구 중 풍한 (風寒)으로 변증된 연구대상자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2편9,11)의 문헌에서는 마황, 계

지, 청호, 형개, 애엽, 생강, 천궁이 포함된 약욕요법을 

실시하였다. Yu 등11)은 이에 소엽을 추가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을 풍한 (風寒) 및 풍열 (風熱)의 

중의학적 진단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은 3편13,16,17)의 연

구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각기 다른 한약재를 사

용하였다. Xu의 연구7)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을 풍한(風
寒)형, 풍열 (風熱)형, 서습 (暑濕)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한약재 약욕 중재방법을 실시하였으나, 연구결과

에서는 변증별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보고하지는 않

았다 (Table 2, Table 3).

4. 비뚤림 위험평가 결과

무작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뚤림에 대해서는, 포

함된 12편의 연구 모두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화 방

법을 사용하였으나, SAS 통계분석시스템을 사용하여 

난수를 발생하였음을 보고한 1편의 연구11)를 제외하고

는 배정순서 은폐에 대한 보고가 없어 some concerns으

로 평가하였다.

의도한 중재에서 이탈로 인한 비뚤림에 대해서는, 

이중맹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연구자, 데이터수집자, 

평가자를 삼자 분리하여 이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2편의 연구11,15)에 대해서는 low risk로 평가하였고, 그 

밖의 연구에서는 중재 이탈에 대한 보고가 없어 some 

concerns로 평가하였다.

결측자료로 인한 비뚤림에 대해서는, 1편의 연구15)

에서 23명의 결과지표 결측치에 대한 설명이 없어 비

뚤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중재결과 측정의 비뚤림에 대해서는, 평가자가 연구 

참여자의 중재내용에 대해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으

나, 중재결과 측정 방법이 모두 정량적인 체온 측정과 

관련된 방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모든 연구에 대해 low risk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지표의 선택에 대한 비뚤림 및 전

반적 비뚤림 위험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평가된 결과

지표가 여러 분석결과내용을 기반으로 선택되었을 가

능성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므로 모두 some concerns으

로 평가하였다 (Figure 2,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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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tern Herbs

Wind-heat pattern herbs
Cnidii Rhizoma (川芎), Arctii Fructus, roasted (炒牛蒡子), Schizonepetae Spica (荊芥), Forsythiae Fructus (連翹), 

Menthae Herba (薄荷), Artemisiae Apiaceae Herba (青蒿), Bupleuri Radix (柴胡)

Wind-cold pattern herbs
Ephedrae Herba (麻黃), Cinnamomi Ramulus (桂枝), Artemisiae Apiaceae Herba (青蒿), Schizonepetae Spica (荊芥), 

Artemisiae Argyi Folium (艾葉), Zingiberis Rhizoma Recens (生薑), Cnidii Rhizoma (川芎)

Table 3. Wind-heat Pattern Herbs and Wind-cold Pattern Herbs

Figure 2. Risk-of-bias traffic light plot

Figure 3. Risk-of-bias summary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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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재 약욕요법의 효과

한약재 약욕요법의 효과는 1) 한약재 약욕요법 + 대

조군 치료 vs. 대조군 치료와 2) 한약재 약욕요법 vs. 

미온수 요법으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1) 한약재 약욕요법 + 대조군 치료 vs. 대조군 치료

(1) 해열이 시작된 시간

대조군치료에 한약재 약욕요법을 병행한 결과, 해

열이 나타나는 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0.11 시간 감

소하였다 (9개 연구; MD -0.11, 95% CI, -0.15, -0.07, 

I2=0%). 변증별로는 풍열 (風熱)형 환자들에 대하여 

풍열 (風熱)형 한약재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해열이 나

타나는 시간이 0.10 시간 감소하였으며 (5개 연구; MD 

-0.10, 95% CI, -0.14, -0.06, I2=0%), 풍한 (風寒)형 환

자들에 대하여 풍한 (風寒)형 한약재를 사용한 그룹에

서는 해열이 나타나는 시간이 0.34 시간 감소하였다 

(2개 연구; MD -0.34, 95% CI, -2.53, 1.85, I2=0%) 

(Figure 4).

(2)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대조군치료에 한약재 약욕요법을 병행한 결과,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대조군에 비하여 

10.94 시간 감소하였다 (9개 연구; MD -10.94, 95% CI, 

-12.02, -9.87, I2=94%).변증 유형별로는 풍열 (風熱)형 

환자들에 대하여 풍열 (風熱)형 한약재를 사용한 그룹에

서는 11.49 시간 감소하였으며 (5개 연구; MD -11.49, 

95% CI, -12.68, -10.29, I2=97%), 풍한 (風寒)형 환자들

에 대하여 풍한 (風寒)형 한약재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14.66 시간 

감소하였다 (2개 연구; MD -14.66, 95% CI, -19.89, 

-9.43, I2=0%) (Figure 5).

2) 한약재 약욕요법 vs. 미온수 요법

(1)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한약재 약욕요법을 한약재를 넣지 않은 미온수 요

법과 비교한 결과, 한약재 약욕요법을 시행한 군에서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미온수 요법

을 시행한 군에 비하여 8.19 시간 감소하였다 (4개 연

구; MD -8.19, 95% CI, -15.11, -1.27, I2=98%). Jia등의 

연구18)에서는 한약재의 용량을 구분하였는데, 저용량

에 비하여 한약재가 고용량이었을 때 정상체온으로 돌

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감소하였다 (Figure 6).

Figure 4. Body temperature drop start time (herbal bath + CTx versus CTx) 

CTx: contro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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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성

12편의 연구 중 3편11,15,18)의 연구에서 이상반응 여

부를 보고하였는데, 그 중 Yu 등의 연구11)와 Jia 등의 

연구18)에서는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He 등의 

연구15)에서는 시험군에서 양하지 피부에 바늘모양의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치료 내용 중 Yanhuning 주

사치료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었다.

IV. Discussion

본 연구에서는 발열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와 더불

어 한약재 약욕요법을 병행하였을 때, 추가적인 한약

재 약욕요법이 소아집단에서 발열기간을 단축시키는

지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하였다. 그 결과, 해

열이 시작되는 시간은 한약재 약욕요법을 병행하였을 

시 0.11시간 단축되었으며,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

지의 시간은 10.94시간 단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약재 약욕요법을 미온수 요법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유

효하여, 한약재 약욕요법을 실시하였을 때 미온수 요

법을 실시한 경우보다 소아에서 정상체온으로 돌아오

기까지의 시간이 8.19시간 단축되었다. 본 연구의 메

타분석에 포함된 문헌들은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한약

재 약욕요법의 구체적 중재내용 등 연구 설계 면에서 

이질성이 있었으나, 크게 한의학적으로 풍한 (風寒)형 

연구대상자와 풍열 (風熱)형 연구대상자로 구분되었

고, 이러한 변증에 따라 한약재들이 경향성 있게 사용

되었다. 한약재 약욕요법의 안전성을 보고한 문헌은 

많지 않았으며, 이상반응 여부를 보고한 문헌에 한정

하였을 때 한약재 약욕요법은 특별한 이상반응을 보이

지 않았다.

Figure 5. Time to return to normal body temperature (herbal bath + CTx versus CTx)

CTx: control treatment

Figure 6. Time to return to normal body temperature (herbal bath versus tepid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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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헌고찰에 포함된 논문에서 소아 발열에 대하

여 약욕요법의 형태로 최다 빈도로 사용된 한약재는 

형개 (荊芥), 청호 (靑蒿), 시호 (柴胡), 박하 (薄荷), 연

교 (連翹) 등 이었다. 청호와 연교는 한의학적 효능분

류 상 청열약 (淸熱藥)에, 시호와 박하는 발산풍열약 

(發散風熱藥)에 속하여 본초학적으로 한량 (寒凉)한 성

질을 통해 열증 (熱證)에 사용되어왔다19). 형개는 동의

보감에서 “筋骨煩疼”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여20), 열이 

나고 아픈 것에 사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 임상 

단계의 실험 연구에서도 형개의 해열작용에 대한 근거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몸의 발열원에 해당하는 발

열성 사이토카인 (pyrogenic cytokine)에는 IL-1, IL-6, 

TNF-α 등이 있는데21), 형개에 대한 in vivo 실험에서 

IL-6, TNF-α 등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22,23).

한편, 풍한 (風寒)형 연구대상자와 풍열 (風熱)형 연

구대상자로 구분하여 한약재 약욕요법의 발열기간 단

축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풍한 (風寒)형 환자들에 대하

여 풍한 (風寒)형 한약재를 사용한 경우에 발열기간이 

더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과서적으로 풍한 (風
寒)형은 풍열 (風熱)형에 비하여 발열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發熱經) 특성이 있어24) 이 때문에 해열에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

된 풍한 (風寒)형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문헌이 2편으로 

적다는 점, 데이터 값의 신뢰구간이 넓다는 점, 그리고 

이 두 편의 문헌이 중복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같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의문

이 제기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 

결과지표에 대한 데이터 합성에 있어 연구 간의 이질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여러 원

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연구설계 면에서 

문헌들 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약재 약욕요법에서 사

용된 한약재의 종류 및 용량, 약욕요법의 빈도 등이 상

이하였을 뿐 아니라, 발열 관리의 토대인 대조군 처치

에도 각 문헌들 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질성이 높은 두

번째 이유로는, 발열아동 사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문헌이 없었다는 한계를 들 수 있겠다. 소아 체

온 측정은 체온계 종류, 체온 측정 부위, 환아의 순응도

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는데25) 이에 대한 연구들 간의 

합의가 없어 결과값에 이질성을 야기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메타분석은 효과의 크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효과의 방향에 일관성이 있음을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소아에게 한약재 약욕요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상반응을 보고한 

문헌의 개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 단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약재 약욕요법을 적용한 타 연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Chen 등의 연구26)에서는 관절염에 대한 한약재 약

욕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15편의 RCT를 분석

하였는데, 이상반응을 보고한 7편의 연구에서 모두 부

작용은 경미한 수준이었다. 심상선 건선에 대한 한약

재 약욕요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3편의 문헌을 

분석한 연구27)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오히려 소아 대상 한약재 약욕요법의 걸림돌은 부

작용이 아닌 치료에 수반된 아동의 불편감일 수 있다. 

한약재 약욕요법과 방법이 유사하며 소아 발열의 관리

에 흔히 사용되는 미온수 목욕은 아동의 협조가 어렵

고 아동이 힘들어하며 울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는 

의료인 혹은 보호자에게 시간 소모적이기도 하다는 의

견이 있다28). 따라서 실제 임상현장에서 한약재 약욕요

법을 소아에게 권고할 때에도 미온수 목욕과 마찬가지

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문헌에서 이중맹검법을 적용하지 못

하였는데, 이 때문에 한약재 약욕요법을 통한 발열기

간 단축 효과가 실제적인 효과인지 혹은 추가적인 치

료로 인한 비특이적 효과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중 맹검 및 위약 대조군이 설계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한약재 약

욕요법이 발열기간 단축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한약재 약욕요법이 소아의 발열 관리 

전반에 유효한지 검토한 연구가 아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한약재 약욕요법이 발열 아동의 불편감을 실제로 

개선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아의 발열에 대한 

한약재 약욕요법의 효과를 분석한 첫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며, 향후 임상현장에서 한약재 약욕요법

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

으로 앞으로 소아 발열 및 한약재 약욕요법에 대한 임

상데이터가 더욱 축적되고, 소아 발열에 대한 한의학

적 치료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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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한약재 약욕요법

이 소아의 발열기간 단축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12

편의 무작위배정 대조군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발열 관리 방법에 더하여 한약재 약욕요

법을 병행하였을 때, 소아에서 해열이 시작되는 

시간 및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단

축되었다.

2. 한약재 약욕요법은 미온수 요법과 비교하였을 때

에도 소아의 발열기간을 더욱 단축시켰다.

3. 소아 발열 환자에게 한약재 약욕요법을 적용할 

때, 임상증상 확인을 통해 풍한 (風寒)형 혹은 풍

열 (風熱)형으로 한의학적 변증한 후 그에 맞는 

한약재를 선택할 수 있겠다.

4. 한약재 약욕요법에 대한 특별한 이상반응은 보고

되지 않았으나, 자료 부족의 한계로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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