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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에  장 생리  경 생리는 한 학  체계  양  

산맥 다1),2). 그  장  행학 에  장 심  능

식 체계  알  3), 한 학에  매우 요한  체계 다.

    한 학  장  장상학 4), 장 생리5), 장상 6) 등 다양

하게 언 나 체  행에 근거하여 장   

체 생리  악하고 에  병태 생리  해하는 야 다. 

러한 한 학  장  랜 간 상  축  통해  

것 , 근 에 는  야 , 한 에 는 동 생

리학에   연 고 다.  

    근래에 러한 장   체계   해 하고 

한  실험  통해 객 하 는 연 가 계 어 다. 그러나 

그간  연 들에 어 핵심  주 도 아직  견해가 

도출 지 못하고 는   장  심  루고 는 

한 학  장개 다7). 충열  양 학  들어  다 에 한

학  장 과 양 학에  말하는 장 (organs) 사 에 차 가 

생겨났고, 후 시 편   거쳐 ‘한 학  간  양 학

 해 학  간  아니’ 는 주장  난  모 하고  하는 경

향  나타났다고 하 다. 그러나 런 주장  학지식  동 양 

간  차  해 생한 갈등  해 하 는커    가

하는 결과  가 고, 에 한   하나  한 학에  

장 는 해 학  장 가 아니 는 것만 강 하 지 그 안  극

 시 지 않았   들고 다8). 

    에 본 들  그 동안  장  개  리하고, 장 생리

 연  향에 한  ‘ 능 ’  시하  그 범주 

  체계  장하여 보았다. 한 학에  장  체  다

  능계통  미하고 신  모든 과 능  여 에 

포 다고 식하고 다9). 본 에 는  같  식  향

 달리하여, 장 생리는 단  내  장  어 ‘  몸’,  全身

 하는 생리체계 여야 하 , 한 학에 는 그  주체  

장  보았다고 리하고  하 다. 는 한 학  장 생리가 

상에 합함  고   생리학과 연계하  함 다. 

 하여 장 생리에 해 고민한  그 연 한 결과  

하고  한다.

본    

1. 장  과 앞  과

    한 생리학  神, 精, 氣, 血  생리  특  연 하고 학습

하는 精神氣血論, 肝, 心, , 肺,  장  생리  연 하고 학습

하는 臟 生 , , 한, 열, 습, ,   하는 三 三  

경 체계  생리  연 하고 학습하는 生  크게 나 어진다
10). 그 에  요한 생리체계는 ‘장 생리’ 에  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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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  것 다. 그만큼 한 학 체계에  장 생리가 차지

하는 비  매우 높다.

    그러나, 송 승10)  장 에 해  다 과 같  비 하

다. “ 늘날 장  지는  아들고 다.  여  강

단과 상에  한 학  원리  하는 가장 보편   

사용 고 지만 그것   향   어든 상태 다. 

엇보다 장  가장 큰 취약  실  상과  리

다. 것  장  능  객  해 하지 못할 뿐 아니  장

 생  다양한 상에 해 체   할  없다

는 것  미한다. 것  곧 장  신  실증  가  증

할  없다는 미 다. 처럼 한 학  리에 어 차지하

는 비 에 비해 장  계  어 가는 는  장

 내 에 다.” 

     필 들  보 에 러한 비  과한 감  다. 실증  

가  증할  없다는 내용  해  지가 , 장  

상에 근거한  과거는  재 지도 한 학에 요한 

 변함  없다. 다만, 실  상에 어  장  가

에 한 고민  재에도 계 어야 하 , 그 해결책도 실에 

탕   장  체계  재 비에  찾아야 할 것 다.  후 

연 는 한 학 체계가 실  상과 잘 연계가   도

 보다 하고  체계  하는 향  진행

어야 한다. 결과  장  체계에 한  진행하  해

는 우  장  개  재 리하고 한 학에  언 하고 는 장

   하게 할 향  잡는 것  요하다.  

2. 장  개  리

1) 장  개  

    장  개  에 한 는 한 학계  같  내용  

1) 신흥 . 장 경락학. 울, 청 . 2016. p17.

    “장  경락  한 학  생리 병리 진단 료  양생  하는 핵심 내

용 다.” 

2) 룡상. 학 사 강. 울, 법 사, 2005, p565.

    경락학 과 장상학  원래 독립    개  다  학   

학   경  다 다. 나 에 양 가  하여 식상  

결합 어 통  경맥-장 학  었다. 그러나 실질  양 가 

통하지 못하는 곳  허다하여 여 히 각  독립  지하고 다.

3)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175.

4) 印會河, 童瑶. 中醫基礎理論( 2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6, p70.

5)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175.

    동 생리학  공통 재는 장 생리, 경락생리라는 용어  리했 에, 

본 고는 ‘장 생리’라고 통 한다. 맥 상 또는 용  원  장상 

또는 장 라는 용어가 필요시 별도  언 한다.

6)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179.

    신체 내  장 에 한 능  찰하  하여  드러나는 象  

찰하는 법 다.

7) 충열. 한 학  장개 과  근  들에 한 고찰. 동 생

리병리학 지 1996, 11(1):181-204.

8) 충열. 한 학 장개  란과 그 리  필요 . 1988, 동 학보 10

. 

9) , 희. 장 학  과 상. 울, 사, 1996, pp24-25.

10) 송 승. 한 학 개  재  필요  과 에 한 사변  연 . 

한 학  사학 , 2009, p105. 

공 하고 다.  리하  략 다 과 같다. 古代 醫家는 해

지식과 五行學說    에  체 생리·병리 상

에 한 장  찰과 료경험  과  통하여 체

 類推해내거나 겉  안  아는 등  법  채용하고, 생리

  병리  類推하거나 병리   생리  類推해 내고 상 

효과  그 病  등  검증하 다.  같  복  검증하고 

경험하여 認   認 에 도달하여 臟과 象 사  

相應 계  하고 臟  능 동  규  연 하여 마 내 心

肺肝  五臟  심  는 藏象學說  체계  하

다11).  보  해  진행하고  탕  생리병리  ‘

능 ’ 요  양 행  철학  연계  통해 장 심  생리  

 한 것  리가 다. 는 신체  생리 능  지

하는 심  해 직학  차 가 아닌 행학 에 심  

어 간, 심, 비, 폐, 신  장  리하고 다는 것 다. 그리고 

나 지 신체  ,  들어 , 감각 , 사지골격  비

한 해 학   심지어 신  감 차도 장  심  

그 능  연결시  식하고 다12).  같  신  ‘ 능 ’

 하고  장 심  리한 것  한 학  장 생리 

특징 다.  행학 에 탕   장 심  ‘ 능 식’  

해 학  보다는 안  찰  가능한 상  탕  

 하  에 비해 학  능 심  개 고 할  

다13).

     같  모든 학 들  공통  한 학 장 생리는 ‘ 능

’ 생리에 근거한 것  하고 고, 에는 보  해

학   갖추었 나 재  한 계에  하는 장 생리  

심  경향  ‘비해 학 ’ , ‘ 행’ 체계   능 심

는 내용  요약할  다. 

    그 다  실질   해  과 한 학  장 생리에

 나타나는 차 는 비  하다고 할  다. 하지만, 동

양  장  식  차 가 능  과   차  

어   하게 차 가 나는 것  어   동 한 

지  리해야 할 것 다. 컨  ‘간(肝)’  해 학  

‘Liver’가 아닌 다  개  해해야 하는 것 지, 아니  한

학  간  해 학  Liver  능  동등한 것 지, 는 

포함 계  한 학  肝  Liver  능  포함한다  Liver  

능  한 나 지  엇 지   해야 할 필요가 

는 것 다. 

2) 해 학  장  한 학  장 개 과  계

    충열  한 학  장개 과 해 학  실체  계  2가

지  하 다14). 첫째는 한 학  장 각각  어떤 해 학  

실체   하는 것  하는 경우 고, 째는 한

학  장  어떤 해 학  실체   하는 것  보지 

않고 능  단 개  등  식하는 경우 다.  째  주장

 우리나  과     시스  에  

11) 나창  . 한 학 강. 울, 당, 2003, pp206-207.

12)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175.

13)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176.

14) 충열. 한 학  장개 과  근  들에 한 고찰. 동 생

리병리학 지 1996, 11(1):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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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   것 다. 그러나  경우도 체  하는 

해 학  들과 어떤 식 든 연계  맺고 다15). 

한 충열  “한 학  간  양 학  해 학  간(Liver)  

아니다.” 는 식  주장  ‘해 학 ’과 ‘ 양 학’  용어  몰

해에  다고 보았다. 내경 등 역  헌  살펴보   한

학  장  립  해 학  찰에 하고 다고 주장하

다16).  그는 해 학  실체는 동양과 양  모  공 하는 

, 동 양  학  다  에  해 학   

건 양 학   상 하는 것  리에 맞지 않  강

하 다.  

    “학 들  장 개 과 해 학  실체 사  연계 에 한 

식  살펴보  체  다 과 같    경향  찾아 볼 

 다. 하나는 한 학  장  다  해 학  장 들  포 하

고  들 장 들  각  그 체  참여하고 는 것  

하는 경우 ,  하나는 한 학  장  다  해 학  장

 연계 어 나 들 장 들  각  체  참여하는 것  아

니고 그것  가 참여하는 것  하는 경우 다. 는 

체   등 우리나  학 들에  볼  는 경향 고 후

는 시스   도 한 학에  볼  는 경향 다17).” 

     같  내용  살펴보 ,  학 들  해  실

체  하고 한 학 장 생리  능  생리   장  연

계시키 는  하  볼  다. , 한 학에  언 하는 

장 생리는 드시 해 과 연계 어  어야 하 , 

 는 한 학  장 생리가 해 (장 )과 어  

도  연  는지  한 학  능  장 가 해  장

 어떤 포함 계에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해 는 장

생리가 능  체생리18)  포 하여야 하 , 는 드시 장  

개 과 장 생리   과 과 마찬가지  상  근거  통

해    해야 한다.   장 생리  

능   충  해하여  장  생리  어떤 연  

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3) 상에 근거한 장

    앞  내용에 재 장   상에 용 는 가 별  없

고, 만 했다는  비  었다. 그러나 장 생리

  체는 상과 가  계  알아야 한다. 

    한 학  진단과 료  복  경험  통해 가  

하고 검증하는 과  거듭한 결과 다. 러한 경험   병

리  생리  추 하거나 검증하는 과  할  다. 료

경험   차지하는 약 료는 신체내  장 능  식

하는  었고, 주  료경험  장  경  계  

하는  었다. 병리  생리  증하는 것  장 생리

 하는 독특한 법  었 , 러한 법  생  

15) 충열. 한 학  장개 과  근  들에 한 고찰. 동 생

리병리학 지 1996, 11(1):181-204.

16) 충열. 한 학  장개 과  근  들에 한 고찰. 동 생

리병리학 지 1996, 11(1):181-204.

17) 충열. 한 학  장개 과  근  들에 한 고찰. 동 생

리병리학 지 1996, 11(1):181-204.

18) 여  언 하는 능  체생리는  양 생리에  다루고 

는  생리학  사실들  포함해  한다는 것 다.( 주)

본질  식하는 독특한 원  능  요시하는  해 학  

 경시하는 장 생리  특징  하 다고 볼  다19).

    , 장 생리는 상  병리 상  체계   리하

 해  나  체계  것 다.  하  해 우원  

복잡한 시스  어하는 요한 법  상(Black Box) 

 개하고 다. 

    사 틱스에 는 우리가 연 하고 어할 상   하나

 상(Black Box)  보고  열지 않는 건 하에  하나  

과학  연 법  우는 것  시한다. 黑箱  연 는 그것  

과 출 에 한 연  통하여 상 그 체  알아내는  그 

목  다. 여   다  사  상 체에 주는 향

 말하 , 출  그것  다  사 에 해 행하는 작용  

말한다. 한 학  변증 는  체  하나  黑箱  보고 

연 한 결과 다20)21). 

    한 학에 는 미 래  러한 시스  상  

폭 게 용하 , 장상학  심  어에 필요한 체

 모  웠다. 여  ‘藏’  어 는 어떤 것  체 는 

상  내 에 , 四診  통해  직  그  알아낼  

없는 하나  변 다.  ‘象’  체 에 나타나는 징후나 모습

, 체 는 상  출 어 사 들  四診  통해  알 

 는 하나  변 다.  藏象  체  상 

 출 어 나타난 증상변  통하여 상 내 에 는 병 , 병

 알아내는 것  리할  다. 체  생리 ·병리  법

들에 근거하여 사 들  그것들  心 肺 肝  다  가지  

하는 , 그것  체 는 상  다  하 시스  다22). 

    러한 상  동 생리학 재에 는 모  통한 내

식  하 다23). 는 곧 내  모 는 상태에  ‘

－출 ’  비  통한 내 능  추 하는 식 식 다.  

‘ －출 ’  복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지식  한 에 

 사한 능  통합하여 개 하거나 보 나마 안  

찰하는 해 학  체  연 시킴 , 양 행에  ‘ 능’

심  장  식하고 동시에 해 학   연  능  추

하게 다. 러한 과 에  연계에  살펴볼  는 모

나 신체  사  사한 모 에 비 함  내  모 는 

상태에 도 능  담당하는  모 하여 내  추 할  

다24).

     같  추  탕에는 상에  축  경험지식  리

하고 다. 러한 보들  미한 것들  합하여 다  가지

  체계  리하고, 그  탕  몸  신체 상  

19)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p176-177.

20) 우원 , 우열. 장   재 식. 동 생리병리학 지, 1998, 

12(2):1-7.

21) 우원  흑상  주  四診 등  진단 체계  통해 하여 하

는 향  하고 하는   고 다. 본 는  

미 증상에 처  결  도출  것( 료  경우)  해 하고 체계

 우  한 흑상  용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다.

22) 우원 , 우열. 장   재 식. 동 생리병리학 지, 1988, 

12(2):1-7.

23)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p178.

24)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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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  장 심  장 생리 므 , 상과  별

개  취 하는 것  가능하다. 여  장 생리  장

 심  어 나 체 는 상  가 아닌 체  

커니즘  해야 한다는 건  갖고 다.  장 생리에

는 단  체 내  질   장 만  언 하는 것  가

능하 , 몸  생리 ·병리  지 해야 한다. 근래 에

도 “寫醫 于臨床” 는 지도  재  개편25)하

고 하고 , 러한 경 에 한 학에  언 한 장

 실질 장 는 다  능  요  가 고 는 것 다. 

    충열  장 개    상에 도  지

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26). 는 재  장   개

 거나 상에 용하게 용 지 못함  우 하 에 나

 내용 도 볼  는 , 러한   나  것 ? 재

 한 학  에 많  향    

  과 에  그  엿볼  다.   

양 사에게 한 학  가  하여 양 학  탕  

립 었 에 한 학  상 과는 다 간  리가 었다. 

 지  보  거  비가 었지만, 그 과  

장 심   개 과 상  근거   계에  리

었다고 보 는 어 다. 런 경 에 상과는 별도   한

학  하게 었다. 근  복고  주도하는 

상한, 궤, 병 근거  상  높  연 들에게는 장 

심  장 생리가 실하지 않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다. 상

한  등에  시한 상 증후는 체   내용  증후  

악하는 것 ,  들  太 病 提綱  “頭項强痛而惡寒”  

증후  특  장  귀 시키  어 운  다.  근  

中醫基礎理論   역사에 는 장 생리에 한 체  

는  합 상  등에  상  료에 한  

하는 에 나타난 것  많았다. 한 한  한 생리학  처  

한  생도 학 등 상과   출 하

에 상과 리 지 않  한 학 체계  축할  었다고 

사료 다.  

3. 장 생리  연 법

    한 학  장 생리  연 하  해 는   학 들  

장 생리  어떻게 연 했는지  살펴 야 한다. 본 장에 는 

과  연  심  체 체  포 하는 체생리  

해 장 생리  능   장과 그 체  내용에 하여 

해 보고  한다.   

1) 생 에 한 능  해: 범주  장

    27)  생 상  키는 ‘힘’  생  보고 “  

생  작용에  하고  개   하여 생

상   연 하고 리학 , 학 , 해 생리학  찰 연

한 사항  생 에 통 시키는 것 야말  과학  타당하다 

25) 白永波. 全  中醫學院 試用敎材  編寫에 한 回顧( 抄). 한한 학

지 1990, 11(2):212-218.

26) 충열. 한 학  장개 과  근  들에 한 고찰. 동 생

리병리학 지 1996, 11(1):181-204.

27) . 생리학신강. 울, 경희 학 한 과 학, 1961, p22. 

할 것 다.” 고 하여 생  해하는 법  장하고 다. 그

는 한 학에  언 하는 六氣  능  에  해하여 風度, 

度, 濕度   해 하고, 생  생 하  경 건

 ( 도, 습도, 도)  당한 건  필요하다고 하

다28). 한 역학  평  강 하 , 다   능  상  

생 능, 추진 능, 합 능, 억 능, 능  리하

다29). 나아가  능  상  한 다 에 체보다 훨

씬 작  포에 도 능  요  하여 단 포생  生

動現象에  生 , 推進 , , , 沈靜  능 동

 찰 다고 하 다30). 는  생 에 한 해  단

 보여주고 다. 고  한 학에 는 포 에 한 언  

  없 ,   한 학 체계  갖추  해

는 한 학  핵심체계   재해 해야 했다. 포 

단계  에 한  러한 시도는 생  동 상  

‘ 능 ’  해하고  해 학 등에   한  

체계 내에  재해 하고  한  단 다.  역

학 생리학  가장 큰 특징  포 지 근하는 것  가능

했   한 학 체계  범주  포 지 장한 것에 

다. 한 장 생리 에  러한  경에는 ‘ 능 ’ 

해  탕  한 추  장  에 가능하 다. 러한 장

 장 심  장 생리  틀 안에  포  미시 계

 운  등  거 계 지 포 할  는 능   

가능하게 하 다. 주 할 ,  능   상  全身에  

나타나는 모든 생리 상  포 한다는 다.

2) 장  장: 능체계

     “  五臟  역학  생리 능  미하는 

 장  크게 보  신에 안닿는 곳  없고, 극미하게 보  

포내에도 재하는 것 ,  직 포  어  것 고  

역학  생리 능  재한다31).” 고 하 다. 는 장 생리  

거시  하  단지 장과 만  아닌 ‘全身’  포 해

야 함  미한다. 체  장 생리  경 생리  별한다  장

생리는 장  어 체,  등 체    모  

포 해야 한다.  역학   장 생리  해 학

 각 장 에 한하는 것  아니  능  개 에 근거하여 포

에  몸  할  는 틀  시하 는  보아야 

한다. 

     들어  근 ‘운동’, 근 ‘운동’, 신‘운

동’, 포내‘운동’ 등 신  운동 생  다 肝臟에 귀 하는 것

, 간장  生 能   장  보았다.  그는 한 학

에  말하는 肝  해 학  肝臟(Liver)  개 과는 다  것  

보고, 해 학  肝臟보다는  肝臟 고 주장하 다32). 

    러한 장  능  장   능체계에  욱 

드러진다. 능  략  다 과 같다.  하

나  개체   생장하는 과  능  는 에  보아

28) . 동 학  법 연 . 울, 보사, 1983, pp34-36. 

29) . 동 학  법 연 . 울, 보사, 1983, p31. 

30) . 동 학  법 연 . 울, 보사, 1983, p32.

31) . 동 학  법 연 . 울, 보사, 1983, p42.

32) . 동 학  법 연 . 울, 보사, 1983, 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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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운동, 장, 양, ,   특  생, 추

진, 통합, 억 ,  능과  ,  능들  단

포생 에 뿐만 아니  체  같  고도   다 포 생

에 도 재한다.  능  행  에  체계  

계열  가 체 안에  루어 야 하 , 체에  능  

간, 심, 비, 폐, 신  장  主司하 , 체  모든 포, 직, 

  신 상들  능  사   능 계통  계열

 할  다33). 게 리  장  능계는 리하  五臟, 

五 , 五體, 五官  五華가 포함  거  능계 다.  들  

간 능계는 肝, 膽, 筋肉, 目, 爪, 節 다. 는 Table 1에 시  

장 체 34)  내용과 거  동 하다. 능체계는 도  

축  장  능계가 강  것 다. 여  주 할  같  능

계 고 하여도 상  五臟과 五官, 五體는 동 상에  해

하  곤 하다는 것 다.  補肝  하는 법  사할 는 어

도, 目疾 과 筋疾  처  근  연  달 야 한다는 것

다35). 능계  장    몸  하여 체

계  주 하게 만들었 에도 하고, 행귀 에 얽매 다는 비

36)  는 는 장, , , 체  각각  능  

 미약했   단 다.  능체계  훌 한  

 생  역학생리학  하여 능  장 체계  몸 

직  한 것 , 아 운  각 장, , 체, 

 생리   하게 하지 못한  할  다.   

Table 1. Functional System of Visceral System

五行 木 火 土 金 水

五臟 肝 心 脾 肺 腎

五腑 膽 小腸 胃 大腸 膀胱

五體 筋 脈 肌肉 皮 骨

五官 目 舌 口 鼻 耳

五華 爪 面 脣四白 毛 髮

3)  능( 체에  포 지)

    앞  언 했듯  능체계  우 한  능  장 ( 몸)

생리   신체에 한 다. 는 “ 능  변 는 

 변 고  변 는 능  변 다” 고 하는 一 質

體  주장하 고, 생리학  생 체 내에  어나고 는 모든 

 고  하는 생  연과학  하고 다37).  

생 학에 도,  생 학   하  것  어떤 

능  하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한 단  얻   다. 역

 능  해하  그 가 어떠해야 하는지 짐작할  다38). 

런  생  는 직  능  악하  그에  

33)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p111-112. 

34) 五臟, 五腑, 五體, 五官, 五華  여  ‘臟腑體官華’라고 말  쓰고

 한다. 또한 六腑  五腑는 하게 언 하  다 에 여 는 가

 五腑  리하고  했다.

35) 병 . 한 사 직능 행  한 학 에  추 하는 한 사 재상에 

한 . 동 생리병리학 , 2015, 29(3):256-266.

36) 송 승. 한 학 개  재  필요  과 에 한 사변  연 . 

한 학  사학 , 2009, p137. 

37) 희. 신생리학 . 울, 경희 학  과 학 한 생리학 실, 

pp2-3, 1984. 

38) Campbell 등. 캠벨 생 과학(10판). 울, 사 언스, 2016, p4. 

도 략 악   것 는 보편  ,   

 한 생리학 연 들   한 학  능   보다 

하게 연 하고 그 각 능간  차  하게 한 다  그

 가장 사한 능  학 체계 내에  찾아보는 작업  지

 행해야 한다. 

     능  할  지 말아야 할  생 학에 는 

생 체  본    능  단  포  보고 다는 

다39).  생 학  포(cell)에  직(tissue) , 다시 직

에  (organ)과 계(organ system)  고 계가 

모여  하나  생 (organism)  만든다. 각 단계( )  갈 

마다  단계에 는 볼  없었  새 운 특  나타나는 것

 창  특 (emergent property)  하 , 는 복잡  증

가함에  나타나는 들  열  상 작용에 함40)  강

하고 다.   능  그 각각  ( 상)에  다

다는 것 다.  한 학  비추어 보  한 학  지

지 하나  생 개체(organism)  체  보  각 능계  

계(organ system) 에   해 다고 할  다. 앞

에 도 언 한  지만 내경 등  작  시 에는 포에 

한 개  재하지 않았다.  재 지  통  한 학

  범주 는  장 는 체 도 , (organ) 

는 계(organ system)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다. 

 는 는 장 생리  신체 체  보하고 그  

 포 지 도달하 는  보 다고 할  다. 능체계

는 한 학  장  臟 體官華   몸  한 것에 해

당하 , 생  에 는 계(organ system)  상당  사

함  알  다. 향후 연  향  한 학  능  해  충

 지하고 그  사한 작용  보 는 상   어 

직 는 포 단계 지  장시 야 할 것 다41). 

4. 藏府  臟  차  

    앞 장에  상  상  체계   립하여 장

생리가 도출  것  장 생리는 ‘  몸’ 생리  능체계 등에

는 臟 體官  하여 장 생리  해하고 다고 언 하

다. 본 장에 는 장 생리 고 할  ‘장 ’는 상에  한 

‘  몸’에 한 생리  언 하는 것 고, 그 내  요  臟· ·

體·官  ‘장 ’는 실질 장  에  한 능  장  할 

 다. 는 장 는 용어     가지 미  사

용 므  들 간   필요하다.  필 들  ‘藏府’  

‘臟 ’ 는 용어  하여 사용함  주장하고  한다. 

1) 장  장상

    ‘藏象’  『 問·六節藏象論』  “帝曰: 藏象 如 曰 心者 

39) Campbell 등. 캠벨 생 과학(10판). 울, 사 언스, 2016, p3.

40) Campbell 등. 캠벨 생 과학(10판). 울, 사 언스, 2016, p4. 

41) 여  할 것  하나  다. 한 학  과학 라는  많  

SCI   생 학 에  시하지만, 한 학   직 

포  다룰  는 충 한  연계가 시   없다.  

  충하고 보 해  할 , 생 학  신 지견  

계  한 학 에  용하는 것   상 에 는 가 

다는 것  들  생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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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之  神之 也 其華 面 其充 血 ”에  처  사용 었다. 

에 하여 王冰  注에  “象 於外 可閱者也”  하여 ‘象’  

에  직  감지할  는 사  태 고 하 다. 그리고 

『靈 ․ 神』에 는 “ 其外應 以知其內臟 知其 病矣”  하

고, 張 岳  �類 ․三 ․藏象類 二�에  “象 形象也 藏 于內 形

于外 故曰藏象”  하 는 ,  ‘象’  ‘藏’  ‘ －

’ 고, ‘藏’  ‘象’  ‘내재－본질’ 고 본다. ‘藏象’   

체  계통  상과 본질  통 체  것 다42). 는 앞  언

했  상  도 맥상통하는 것 , 과 출  

결과  ‘象’  상에 내재 어  본질  ‘藏’  추함  

했다고 할  다. 한 학에  藏象  藏   체 내

 실질  臟器  장만  지 한 것  아니  체  주요한 

능  계통별  연 시키고  상  경험과 결합시  립

  것 다.  같  장계통  범 는 개별 장 

능  뛰어 고 어  비 하여 욱 높  능과 욱 복잡한 

등  비하 다43). 

    藏象과 臟  미에는 같  과 다   다. 같   

양 가 모  체  肝, 心, , 肺,  장과 膽, , 胃, 大

, 胱, 三焦   그리고 , 髓, 骨, , 膽, 女子胞  奇

之府  한다는 , 다   ‘臟 ’는 체 내 에 재

하여 볼  고 만질  는  실재 臟器 는 44), 

에 하여 ‘藏象’  동태  생리·병리 개 다45). 여  藏象  

臟  ‘臟’  사용하지 않고 ‘藏’  사용함  알  다.  

2) 藏府  臟

     같  역  헌  고찰하  臟  藏象  실질  臟

器  臟  동태  생리·병리  는 내용   

다.  탕  필 들  실질 장  하는 ‘臟’과 장  

어 체생리  하는 ‘藏’  한  차  주목하게 

었다.  

    본 연 에 는 지  장 생리는 全身  담당하는 

체계가 어야 하고 그 범주는 臟  體官  五華  포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런  충 하  해  ‘장 ’는 단지 五

臟六 만  언 하는 것보다  큰 개  장 생리  해야 

하 , 그러  해 는 藏府 는 단어가  하다고 본다.  

장 생리에  장 는 실질 五臟六  포 하고 五體  五官  

五華 지 포 하여 체 몸  하는 큰 미  藏府가 어야 

한다.  본 고  주장  한다  장 생리  한 는 ‘臟

生 ’가 아닌 ‘藏府生 ’  는 것  직하 , 장 생리

는 全身  포 할  어야 한다. 한 향후 五臟六 만큼 나 五

官과 五體에 한 한 생리   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5.  능  장

1) 능  통합: 운행

    앞  한 학에  본 장 생리는 체  全身  컫는 것

42)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2008, pp178-179. 

43) , 희. 장 학  과 상. 울, 사, 1996, pp24-25

44) 에 한 상 한 내용  � 추․경 편�  해  참 하고, 동 생리

학 Ⅱ  2장  4. 고  장  볼 것.

45) 한 과 학 생리학 . 동 생리학. 울, 집 당, pp179, 2008. 

, 능   강 했지만  능   연계 어 

 언 하 다. 한 한 학 장 생리는 상에 근거한 체계

, 장  體官(五體  五官)  포함한 全身 생리  하 다. 

  한  생리학에 는 각 장   능  언 하

고 는 , 필 들  견 는 상에 용 는 모든 장  體

官  같  동시에 運行하는 통합 생리  리하는 것  상

과 욱 하게 연계하는  필요할 것  본다.   생

리학   에  러한 운행  행  상생과 상극  

하거나 장  각 에  장  상 간  연계   하

나 상  상  체계   리할 는 한 감  었

다. 는  료 략  汗 下 淸補  八法46)  

할  는 , 런 료 략에 장 가  하는 것  

아니므  각 장  트에  병태생리학  계  모  처리할  

없  다.

    상에  들  증후가 장  드러나지 않  상  

 하  해 는 장  체  상  계 에

 運行 고 는 상  리할  어야 한다.  ‘운행’ 는 

 개  에  장 생리   실에 맞게  재 립할 

필요  다. 재  한 생리학 재나 에 는 아

직  언 고 지 않고 나, 에  병리 는 

상  진 하  한 연결 고리  고 한다  체 장 체  통

합  운행하는 모습  그 야 한다는 것  한 다. 

 들어 에  항 지   생리 능  재 능계에  

하고 지만  에 한 장과 장  능  간  

과 장  능  재는 각 장  트에  별도  고 

, 식에  진액  생  후는 폐   강  별도

 어 다.  런 내용들  ‘  ’에 한 장

들  실  운행  심  목요연하게 리  욱 하

고 체계  생리   것 다. 한 행  상생 상극

 상  료 사  각 장 들  상   악하  해

는 체 운행에 한  리가 필요할 것  본다.

    꿔 말하 , 체가 생  하  해 양 질  하

여 하고 필요시에 사용하는 과  생리에 한 리가 필요하

다고 할  다. 한, 각 과  차 는 衛氣   하는

, 러한  산과 도 결  내  장   체

 表  裏  상  승강  다.  하게 리

하  해 는 장  체  통합하여 운행하는 생리모  축

 필요하다고 생각 다.

    어떤 계(system)에  각 단계( 상)  갈 마다  단

계에 는 볼  없었  창  특 (emergent property)  나타

난다47) , 肝, 心 등 장 각각  능  언 하는 것과 장

   체가 동시에 능 운행하는 생리작용  상  

다  것  단 다.  과 계  생리가 다  것 고, 

계들  동시에 역동  운행에  개체 생리가 다  것

다. 향후 한 생리학 내 에  러한 내용  추가  연 하고 

보충할 필요가 다고 단 다.  

46) 程 彭 , 원철 역. 역 학심 . 울, 원당, 1994, p31.

47) Campbell 등. 캠벨 생 과학(10판). 울, 사 언스, 2016, p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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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 운행  미는 체  생리  해  병리  해  

할  는 훌 한 도 가  것 다.  들어, 재 한 학계

에 시  간 능  疏泄과 藏血  다. 것  간과 나

지 체  능  하  체  운행  진행   볼  는 

생리  것 다. 그러나 체  운행  어그러지거나 병리  

 보  는 간  능도 에 향  게 어 다. 재  

  한 생리학 체계에 는 간 능  생리  병리  

하고 지만, 체 운행  에  생리  모 과 병리  

모  체  언 하지는 못하고 다. , 운행에도 생리  

운행 모 과 병리  운행 모  어  생리  운행에 가 

생하여 병리  모  는 내용 지 한 학 체계에  

담아야 한다는 것 다. 그 게  장  각각  능  병리

가 아닌 체 체  본 병리체계  해해야 하고, 필 들  

단 는 상한  등  상고 에 나  는 료 략과 재  

장 생리 체계가  만나야 할 것  보 다.

2)  원  : 생

    ‘ 재’  ‘운행’  , 그 재가 ‘생 ’  과 도  마

다. 한 학에  장  작동 는 경  운행 원리  악하

고  하는 연 ,  재  ‘운행’ 과  악하고  하는 학  

다  ‘운행’에 앞  재  미  만들어진 과 ,  ‘생 ’에 

한 학  도 필요하다48). 생  내용  곧 無에  가 생

는 법 다. 는 만  는 재가 생  에  재가 

3차원 체  어가는 과  해   다.  

 동양에 는 先天49)과 後天  하여 하 다50).  

재가 생 는 내용  ‘ 천’  하고, 재가 운행 는 내용  

‘후천’  한다. 

    러한 에  살펴보 , 한 학  장 생리도 생 는 내

용과 운행 는 내용   어야 할 것 다.  각 장

  능  언 하다 보  각 장  는 신체  생 ( 생)

에 한 가 필요하게 다. 미 학 에  한 생학

 과목  개 하여 강 하고 는 , 그 주요 내용  한 학 장

경    한  체 생학에 다.  들어 생학  해

 통하 , 한 계에  心  相交한다는 리  생학  

할  다.  心과  태아  삼 엽 생  中胚 에  

생  하고, 肝과 肺는 內胚 에  생  하 에 心 相交과 肝肺

 등  연  계  욱 체  할  는 것 다51).  

3) 장 생리  통합 리: 생 , , 능, 운행

     같  생 과 운행  내용과 앞에  언 한  능  

내용  체계  재 리  하여 보 , 장  생 에 해  

가 고, 에  능  갖추고 각각  능  체  

운행 는 모습  그릴  다.  장 생리학에 한 체계  

본 고에  시한  하  생 , , 능, 운행  4단

48) 경신 . 장 에  삼  하여 장 가 는 장  생

학  연 . 한한 학원 학 지 2009, 22(4):55-66.

49) 고 민. 강  천역학. 울, 원, 2011, p59. 

50) . 뜻  본 주역. 울, 사, 1991, p52.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51) 병  강 . 人體發生學에  二 化法과 三 化法. 동 생리학 지 

2000, 15(1):45-54. 

계  할  다(Fig. 1). 앞  시한 천과 후천  하

, 생 과 는 先天에, 능과 운행  後天에 해당한다고 할 

 겠다. 향후 장 생리  체계  리  生 , 構造, 能, 運

行  4가지 에  연 해야 한다고 사료 다. 

Fig. 1. Theory of visceral system: genesis, structure, function, 

operation

결    

    장 생리는 한 학 에  매우 요한 것  상에 

 어 리  것 다.  장 생리는 장에 한  것  아

니고 全身  포함하는 체생리여야 한다. 한 한 학에  장 생

리는 ‘ 능 ’ 해   하 ,  해에 한 연  

지 하고 다.  

    본 연 는 장에  장하여 신  는 향과  신 

신체 생리  장생리  포 할  , 그 리  역학

생리학과 능체계  본다. 다만, 행   장계  시

하는 것도 요하지만, 장과 , 체   생리  특  각

각 어야 하  각 상  계도 생리학  재 립  해야 

한다.  장 생리는 체  ‘ 포’  루어진 모든   

능  생리   포 해야 한다. 

    장 생리  ‘藏府’는 장 만  말하는 것  아니  全身

 컫는 것 , 한 학 는 臟 體官華 고 리하여, 

포  藏府  장  언 한 臟 가 다 다고 할  다.  

    장 생리에   능    장하  각 臟

  體官  능  통합  ‘운행’과 가 만들어진 ‘생 ’에 

한 내용   능과 어 할  다.  장 생리

는 생 , , 능, 운행  4가지 체계   리   다.

    한 학    개체(organism)에  계   

, 아직 직  포 지는  미비하 에 향후 

한 학  능에 탕    해  통합  연계 연 가 

 진행  다  실질  한 학  가 가능하리  사

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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