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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ound healing effects of the Opuntia 

ficus-indica. Four full-thickness skin wounds(2.5 ㎝×2.5 ㎝) were made in 

different areas on the back in each of five dogs. Two wounds were used for 

wound size measurement and two for skin biopsy. The ten full-thickness wounds 

were treated with the extract of Opuntia ficus-indica, and the ten full-thickness 

wounds were treated with normal saline. The wound areas were measured every 

other day for three weeks after wounding.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paired t-test. 

 The wound healing rates were 32.9±4.0 %, 28.2±7.1 %, 42.2±4.1 %, 55.0±4.3 %, 

76.6±2.8 %, 86.8±2.3 %, 94.0±1.1 %, 97.3±0.8 %, 99.3±0.3 %, 99.8±0.2 %, 100.0±0.0 

%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8.0±8.2 %, 13.5±11.6 %, 15.2±6.1 %, 36.9±8.8 %, 

62.4±4.1 %, 80.0±2.3 %, 86.0±1.4 %, 94.0±0.9 %, 96.9±0.8 %, 97.8±0.3 %, 99.7±0.1 % 

in the control group on the 1st, 3rd, 5th, 7th, 9th, 11th, 13th, 15th, 17th, 19th, 21st day. On 



the 17
th

 day, the wound closed above 99.9 % in 1 dog of the experimental group. 

On the 19th day, the wound closed above 99.9 % in 3 dogs of the experimental 

group. On the 21st day, the wound closed above 99.9 % in 5 dogs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1 dog of the control group. The wound healing period was 

shortened by 2 to 4 days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tensile strength was 4,508±513 g/㎠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2,772±400 g/㎠ in the control group on the 21st day after wounding. The tensile 

strengt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p<0.05).

 Inflammation rapidly spread and disappear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in the control group. Fibroblast and vascularization were found on the 5th day in 

both group and increased only in the experimental group on the 9
th

 day. The first 

finding of epithelialization was on the 13th day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21st day in the control group. 

 A significantly higher wound healing rate(p<0.05), tensile strength(p<0.05) and 

better histopathological findings were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roughout the experimental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opical application of Opuntia ficus-indica extract can promote wound healing in 

dog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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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상은 물리 인 신체 손상으로 정상 인 피부 구조물의 연속성이 붕괴된 것이며, 

이런 불연속성을 복구하는 것을 창상 치유라 한다. 창상은 염증기, 이물 제거기, 복

구기, 성숙기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세포 재생, 세포 증식, 교원섬유의 생산 등이 

일어나고 연축과 상피화를 통해 치유된다. 창상 치유는 동 인 과정으로 몇 단계가 

동시에 진행된다. 손상 직후에 히스타민, 로스타 란딘 등의 염증 매개체가 염증

을 일으키고, 손상 후 6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하면 호 구 등의 염증 세포가 출

하면서 염증기와 이물 제거기가 시작되는데, 손상 후 기 5일 정도는 창상의 강도

는 증가되지 않으며, 염증기와 이물 제거기가 우세하다. 복구기는 손상 후 3일에서 

5일경에 시작되고 식 세포가 DNA와 섬유아세포의 침윤을 유도한다. 성숙기는 

손상 후 17일에서 20일 경에 시작되는데, 교원질로 인하여 창상의 인장 강도가 증

가하기 시작한다. 성숙기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Swaim 등, 1990; Hedlund, 

2002; Hosgood, 2003).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류 에는 생체 조  기능을 가지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 지고, 특히 식물류 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생리 활성 성분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 항균 작

용, 항돌연변이 효과  항암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김 등, 1993a; 김 등, 1993b; 권 

등, 1998; 박, 1998; 안 등, 1999; 이 등, 2000a). 최근에는 조직 동결(박, 1988), 알로

에 베라(Rodriguez-Bigas 등, 1988), 자외선(Nordback 등, 1990), 인공 피복재(오 등, 

1992), yeast glucan(박 등, 1994), activated macrophages supernatant(Wilson 등, 

1996), helium-neon laser(Allendorf 등, 1997), 소 양막 이식편(황 등, 1999), 활성탄

(조 등, 2000)을 사용하여 부작용을 이면서 창상 치유를 진시키는 방법이 연구

되어왔다.

 제주 지역에서 특용 작물로 재배되고 있는 손바닥 선인장(Opuntia ficus-indica)은 

주로 건강식품  상용으로 재배 되어지고 있는데, 로부터 선인장의 열매  

기는 부종  화상 치료제로써 사용되고 있다(김, 1996). 국내에서는 이 등(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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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손바닥 선인장의 성분이 연구되었으며, 손바닥 선인장의 열매에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vitamin C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하 다. 

 Cohen과 Mast(1990)는 개방 창상 모델에서 창상의 수축으로 치유 정도를 단할 

수 있다고 하 고, Mutsaers 등(1997)은 창상 치유 과정에서 섬유아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다량의 1형과 3형 콜라겐에 의하여 창상의 인장 강도가 증가 한다고 하

다.

 기존의 선인장 추출물 련 연구는 추출물을 구강 투여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

하고 있으며, 피부 결손창에 국소 으로 용한 실험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은 에탄올을 용매로 하여 추출된 손바닥 선인장 열매 추출물이 창상 치유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개의 피부에 실험 으로 층 피부 결손창을 유발하고 

선인장 추출물을 도포하여 창상의 육안  변화, 인장 강도 변화, 병리 조직학 소견

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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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실험 동물

 성숙한 5-10 ㎏의 건강한 잡종견 5두를 암․수 구별 없이 선발하여 실험동물로 사

용하 다. 실험 기간  사료(Pro Plan® Adult Formula, Nestlé Purina PetCare 

Company)와 물을 자유 여하 다. 실험  기간에 걸쳐 선인장 추출물과 생리 식

염수 이외의 약물은 사용하지 않았다.

2. 층 피부 창상 유발

 창상 유발 12시간 부터 식하 다. 창상 유발 15분 에 atropine sulfate(황산아

트로핀®, 원제약, 0.05 ㎎/㎏, I.M.)를 투여한 후 tiletamine-zolazepam(Zoletil 50®, 

Virbac, 5 ㎎/㎏, I.M.)으로 마취하 다. 그 후 창상 사이의 간섭 작용이 발생하지 않

도록 최 한 간격을 두어 등쪽 정 선에서 좌․우 양쪽으로 각각 3 ㎝ 지 에 창상

의 변연이 치하도록 2.5 ㎝×2.5 ㎝의 피부를 제하고, 다시 꼬리쪽으로 3 ㎝ 지

에 같은 크기의 창상을 만들어 개체마다 총 4개의 결손창을 만들었다. 4개의 창상 

 머리쪽 창상은 치유율을 측정하기 하여 배정하고, 꼬리쪽 창상은 조직 생검을 

하여 배정하 다. 그리고 좌․우 각각의 창상에 하여 한쪽은 조군으로 배정하

고, 다른 한쪽은 실험군으로 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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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상 도포용 선인장 추출물

 에탄올 용매로 추출하여 동결 건조시킨 Opuntia ficus-indica 추출물을 2 % 농도로 

멸균된 생리 식염수에 희석하여 사용하 다. 

4. 창상의 처치

 창상 유발 직후부터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실험군으로 배정된 창상에는 2 ㎖

의 선인장 추출물 희석 용액을 도포하고, 조군에는 2 ㎖의 생리 식염수를 도포하

다. 

5. 창상의 치유율

 앞쪽의 창상 면  측정용으로 배정된 창상을 창상 유발 직후에 창상의 크기를 측정

하고, 창상 유발 후 1일부터 2일 간격으로 21일째 되는 날까지 측정하 다. 창상부 

측정은 실험동물을 안정시킨 후에 OHP film을 창상부에 덮어 창상의 변연을 따라 

모양을 그린 후에 그 면 을 GS-700 Imaging Densitometer(Bio-Rad, U.K.)로 측정

하여 창상 유발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창상의 수축 정도를 조사하 다. 창상의 치유

율은 창상부의 면  변화를 황 등(1999)이 제시한 방법으로 계산하 다. 

 창상 치유율(%)=100×
Wo-Ui
Wo

 기간별치료점유율(%)=100×
Ub-Ui
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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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 창상 유발 직후 창상부 면 .

 Ui : 측정일 창상부 면 .

 Ub : 이  측정일 창상부 면 .

6. 창상의 인장 강도 

 창상 유발 후 21일째에 창상부를 심으로 하여 1 ㎝×5 ㎝의 크기로 주  정상 피

부와 함께 피부 층을 완 히 출하고, TA-XT2 texture analyser(Stable Micro 

System, USA)를 이용하여 치유된 피부의 인장 강도를 측정하 다. 출한 피부

을 probe에 고정시키고 probe 사이의 간격을 1 ㎝로 하여 10 ㎜/sec의 속도로 probe

를 견인하 다. 이때 피부 이 단되는 순간의 견인력을 측정하 다. 

7. 병리조직학  검사

 병리 조직학  변화를 찰하기 하여 조직 생검용 키트(5 ㎜, Biopsy Punch, Kai 

Medical, Japan)를 이용하여 창상 유발 후 1, 3, 5, 9, 13, 21일에 창상 심부에서 5 

㎜-10 ㎜ 떨어진 곳을 생검하 다. 생검한 조직을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일반 인 

조직처리 과정을 거쳐 라핀으로 포매하고, 블록을 만들어 5 ㎛의 두께로 조직 편

을 만들었다. H&E 염색을 하 고, 염색된 조직 표본을 학 미경을 이용하여 

반 인 변화상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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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분석

 실험군과 조군 사이의 치유율  인장 강도 차이에 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하

여 측정값을 paired t-test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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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창상 치유율의 변화

 창상 치유율의 변화는 Figure 1과 같이 측정되었다. 창상 치유율은 창상 유발 후 1

일째에 실험군 32.9±4.0 %, 조군 18.0±8.2 %, 3일째에 실험군 28.2±7.1 %, 조군 

13.5±11.6 %, 5일째에 실험군 42.2±4.1 %, 조군 15.2±6.1 %, 7일째에 실험군 

55.0±4.3 %, 조군 36.9±8.8 %, 9일째에 실험군 76.6±2.8 %, 조군 62.4±4.1 %, 11일

째에 실험군 86.8±2.3 %, 조군 80.0±2.3 %, 13일째에 실험군 94.0±1.1 %, 조군 

86.0±1.4 %, 15일째에 실험군 97.3±0.8 %, 조군 94.0±0.9 %, 17일째에 실험군 

99.3±0.3 %, 조군 96.9±0.8 %, 19일째에 실험군 99.8±0.2 %, 조군 97.8±0.3 %, 21

일째에 실험군 100.0±0.0 %, 조군 99.7±0.1 %로 측정되었다. 창상 유발 후 1일째부

터 실험 종료까지 창상 치유율은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창상 수축이 50 %에 도달하는 기간은 실험군 7.4±0.8일, 조군 8.6±0.4일, 60 %에 

도달하는 기간은 실험군 8.2±0.5일, 조군 9.8±0.5일, 70 %에 도달하는 기간은 실험

군 9.4±0.4일, 조군 10.6±0.4일, 80 %에 도달하는 기간은 실험군 9.8±0.5일, 조군 

12.2±0.5일, 90 %에 도달하는 기간은 실험군 12.2±0.5일, 조군 14.6±0.4일이 다.

 실험군에서 창상면이 99.9 %이상 폐쇄된 개체수는 창상 유발 후 17일째에 1마리, 

19일째에 3마리, 21일째에 5마리 다. 반면, 조군에서 창상면이 99.9 %이상 폐쇄된 

개체수는 창상 유발 후 21일째에 1마리 다.

 창상 치유의 완료 단계에서는 실험군이 조군보다 약 2일에서 4일 정도 빠른 치유

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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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ound healing rate(repaired wound siz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ound healing rate were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roughout whole experimental 

period(*;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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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별 치료 유율

 기간별 치료 유율 변화는 Figure 2와 같이 측정되었다. 0일에서 1일 사이에 실험

군 32.9±4.0 %, 조군 18.0±8.2 %, 1일에서 3일 사이에 실험군 -4.8±5.7 %, 조군 

-4.5±4.1 %, 3일에서 5일 사이에 실험군 14.1±5.3 %, 조군 1.6±7.2 %, 5일에서 7일 

사이에 실험군 12.8±2.3 %, 조군 21.7±9.4 %, 7일에서 9일 사이에 실험군 21.5±3.6 

%, 조군 25.5±5.7 %, 9일에서 11일 사이에 실험군 10.2±1.3 %, 조군 17.7±2.5 %,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실험군 7.2±1.4 %, 조군 5.9±1.0 %, 13일에서 15일 사이에 

실험군 3.3±1.1 %, 조군 8.0±0.8 %,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실험군 2.0±0.6 %, 조

군 2.9±0.5 %, 17일에서 19일 사이에 실험군 0.5±0.2 %, 조군 0.9±0.5 %,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실험군 0.2±0.1 %, 조군 1.9±0.2 %로 측정되었다.

-15.0

-5.0

5.0

15.0

25.0

35.0

45.0

0-1 1-3 3-5 5-7 7-9 9-11 11-13 13-15 15-17 17-19 19-21

Period (Days after wounding)

W
o
u
n
d
 h

e
a
lin

g
 r
a
te

 (
%

)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Figure 2. Occupational rate of wound healing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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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장 강도

 실험군과 조군의 치유된 창상 부 의 인장 강도는 Figure 3과 같이 측정되었다. 

실험군의 피부 인장 강도가 4,508±513 g/㎠ 으로 조군의 인장 강도 2,772±400 g/㎠ 

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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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tensile strength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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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리 조직 소견

 창상 유발 후 병리 조직학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창상 유발 후 1일째에 조군과 실

험군에서 염증 소견과 가피의 형성이 찰되었고, 염증 반응은 조군보다 실험군에

서 다수 찰되었다. 

 창상 유발 후 3일째에 실험군에서는 동 군의 1일째 보다 염증 세포의 수가 었고, 

조군에서는 동 군의 1일째와 같은 정도의 염증 반응이 찰되었다(Figure 4A, 4B).

 창상 유발 후 5일째에 조군에서 실험군보다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하 으며, 실험군

에서는 동 군의 3일째와 비슷한 염증 반응 양상을 보 다. 섬유아세포는 두 군에서 

모두 불규칙한 방향으로 증식되었으며,  신생은 두 군에서 모두 처음으로 찰되

었다.

 창상 유발 후 9일째에 염증 반응은 실험군과 조군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반

으로 각 군의 5일째보다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섬유아세포는 실험군에서 더 많

이 나타났으며, 섬유아세포가 배열된 방향은 조군에서는 창상면에 수직이거나 불규

칙하게 나타났으나, 실험군에서는 부분 창상면에 수평으로 배열되는 양상을 보

다.  신생의 정도는 조군에서는 동 군의 5일째와 비슷한 양상을 보 고, 실험군

에서는 동 군의 5일째와 비교하여 다소 감소되는 양상을 보 다(Figure 5A, 5B). 

 창상 유발 후 13일째에 조군에서는 여 히 간 정도의 염증 반응 소견을 보 으

나, 실험군에서의 염증 반응은 거의 찰되지 않았다. 섬유아세포는 조군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 고 방향은 창상면에 하여 불규칙하 으나, 실험군에서는 부분 

수평으로 배열되었고 그 수가 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 으며 서서히 콜라겐의 침윤

이 찰되기 시작하 다. 실험군에서는 상피 재생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조군에서

는 찰할 수 없었다(Figure 6A, 6B). 

 창상 유발 후 21일째에 염증반응은 조군에서만 약간 찰되었다. 섬유아세포의 양

은 조군에서는 동 군의 13일째와 비슷하 고, 배열된 방향은 창상면에 하여 수평

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실험군에서는 조군보다 섬유아세포의 수가 약간 고, 배열

된 방향은 창상면에 하여 수평이며, 콜라겐의 합성이 찰되었다.  신생의 정도

는 실험군과 조군에서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상피의 재생 정도는 실험군이 



- 12 -

조군에 비해 다수 찰되었으며, 조군의 상피는 성숙되지 않은 반면, 실험군의 상

피는 완 히 성숙되어 각화층이 찰되었으며, 부분 정상 피부의 상피에 근 한 양

상을 보 다. 한, 실험군에서는 모낭과 피지선도 찰할 수 있었다(Figure 7A,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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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선인장 열매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Ca, P, Mg 등의 무기질

과 tyrosine, proline, arginine, glutamic acid 등의 아미노산, vitamin C와 폴리페놀

화합물, 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다(이 등, 1997). 선인장의 약리 작용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vitamin C와 폴리페놀, 라보노이드로써 이런 성분이 

항균작용과 항산화작용의 주체로 생각되고 있다. 창상  염증에 의하여 세포 손상

이 발생하게 되면, 자유원자기에 의한 세포막 지방 성분의 과산화  산소증에 의

한 세포독성으로 2차 인 세포 손상이 발생하여 창상 치유가 방해된다(Havsteen, 

2002). 선인장의 성분인 vitamin C, 폴리페놀  라보노이드는 강력한 자유 원자기 

소거 기능과(Ohshima 등, 1998; Packer 등, 1999; Hassing 등, 1999; Blonska 등, 

2004) 세포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세포 보호 작용(정 등, 2004) 등이 있다. 이러한 손

바닥 선인장의 성분들을 이용하여, 이 등(1998)은  액량 증가에 의한 항궤양작

용이 있음을 보고하 고, 신 등(1998)은 면역세포를 활성화 시킨다고 보고하 다. 그 

외에도 선인장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서 등, 1999; 정, 2000; 이 등, 2000b), 항균 작

용(서 등, 1999; 정, 2000, 허 등, 2003), 항알러지 작용(이 등, 2000b)등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창상 치유 효과가 우수하 던 것은 선인장

의 성분  상기와 같은 항균  항산화물질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개에서 창상 발생 직후에 피부의 탄성과 장력으로 인하여 창상의 크기가 확 된다

(Swaim 등, 1990). 본 실험에서 창상 유발 후 3일째에는 창상 유발 후 1일째의 면

과 비교하 을 때 모든 군에서 창상의 면 이 약간 확 되는 것이 찰되었는데, 실

험군에서 4.8 %, 조군에서 4.5 %가 확 되었다. Madison 등(1991)도 말의 다리 

에 창상을 유발시켜 찰하 을 때 창상 유발 후 8일째까지 창상의 면 이 확 되

다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최 의 창상 수축이 발생하 고, 40일에서 52일에 창상 치

유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 다. 이는 창상 유발 1일째에 격한 창상 면 의 감소를 

보인 본 실험과 차이가 있으나 창상이 치유되기 에 창상 부 가 확 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공통 을 보 다. 창상 수축은 일반 으로 창상 발생 후 5일에서 9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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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작되는데, 창상 수축은 상피의 재생 범 를 이는 효과가 있다(Swaim 등, 

1990). 본 실험에서도 조군에서 창상 수축은 5일째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나, 

실험군에서는 임 등(1992)과 권(1993)의 실험과 같이 창상 유발 후 1일째에 격한 

창상의 수축을 보 다. 따라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하여 창상 수축 시기를 앞당겨

진 것으로 단되었다. 창상 수축 기 에 하여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 진 것이 없

지만(Hosgood, 2003), 주로 세포와 세포외 기질  cytokine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본 실험군에서 선인장 추출물의 약리 작용으로 섬유아세포의 

침윤과 증식이 조기에 발생하여 조군보다 창상 수축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창상은 일정한 수축이 발생한 후 심부를 향하여 상피화가 진행되는데, 본 실

험군에서는 창상유발 후 13일에 이미 상피화가 일어난 것을 찰할 수 있었고 조

군에서는 21일째 상피화를 찰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창상 유발 직후부터 실

험 종료까지 실험군의 창상 치유율이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5). 실험

군은 창상 유발 직후부터 5일까지 활발하게 창상이 치유되는 경향을 보 으나, 조

군은 창상 유발 후 5일에서 11일 사이에 창상 치유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창상 치유율이 90 %가 넘어서는 시 은 실험군에서 12.2±0.5일, 조군에서 

14.6±0.4일로 찰되었다. 창상이 99.9 %이상 폐쇄된 시기는 실험군에서 창상 유발 

후 17일에 1마리, 19일에 3마리, 21일에 5마리 고, 조군에서는 21일째에 1마리

다. 따라서, 실험군에서의 창상 치유 작용이 조군보다 2일에서 4일 정도 빠르다고 

생각된다. 

 창상의 인장 강도는 실험군에서 4,508±513 g/㎠ 이고, 조군에서는 2,772±400 g/㎠

로 측정되어 실험군이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창상의 인장 

강도는 섬유아세포에서 생산되는 콜라겐에 의한 것이므로, 실험군에서 인장 강도가 

조군보다 증가한 것은 실험군에서 콜라겐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단된다. 본 실험의 병리 조직학  소견에서 섬유아세포 침윤  섬유아세포가 창상

면에 수평으로 배열하는 과정이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빠르게 찰되었고, 콜라겐

의 출 도 먼  나타났다. 비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는 콜라겐의 합성

에 향을 주는 로스타 란딘의 생산을 억제하여 창상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한 등, 2003), 선인장 추출물의 항염증작용은 비스테로이드  스테로

이드성 소염진통제의 기 과는 다르므로(Wolle 등, 1996), 효과 으로 염증기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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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면서,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의 병리 조직학  소견

에서도 창상 유발 후 21일째에 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다량의 콜라겐이 찰되었다.

 창상 치유 과정  세포상 변화는 손상 기에 호 구와 큰포식세포가 나타나고, 

큰포식세포에 의하여 분비되는 성장 인자   신생 자극 물질 , 섬유아세포 

자극인자에 의하여 섬유아세포의 침윤이 뒤따르게 된다(Pavletic, 1993). 이 시기는 

염증기와 이물 제거기가 우세하고, 창상의 강도는 증가하지 않는다(Hedlund, 2002). 

본 실험군에서는 기에 염증세포가 증가하다가 3일째부터 서서히 어드는 경향을 

보 고, 조군에서는 염증 세포가 창상 유발 후 5일째까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

을 보 다. 선인장 추출물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신 등, 

1998), 실험군에서 손상 기에 많은 염증세포와 큰포식세포가 창상부에 나타나게 

되어 섬유아세포의 침윤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상 유발 후 5일째에 찰되기 

시작한 섬유아세포는 9일째에 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에서 양  증가가 찰되었

고, 섬유아세포의 배열 방향도 창상면에 수평으로 배열되었다. 창상 유발 후 13일째

에 실험군에서는 콜라겐의 침윤이 찰되고 상피 재생이 진행되었으나, 조군에서

는 찰할 수 없었다. 창상 유발 후 21일째는 실험군의 상피가 완 히 성숙되어 각

화층이 찰되었고 모낭과 피지선도 찰되었으나, 조군에서는 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병리조직 소견에서도 실험군의 창상치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은 창상 치료 후 창상 부분의 형태를 요하게 생각하지만, 동물은 피모에 의

해 창상 부 가 가려지기 때문에 창상 부분의 오염  감염 방지를 하여 창상의 

폐쇄 시간 단축이 더욱 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상의 폐쇄 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기에 창상의 수축이 활발하게 발생하여 개방창의 크기를 여야 하고, 상피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에서 발생한 개방창에 선인장 추출물을 치료제

로 사용하는 것은 창상 폐쇄 기간을 여 세균  오염 물질에 의한 2차 감염을 

방하고, 창상 치유 과정  조직 손상을 방하며, 염증 반응이 조기에 어들면서 

체 인 치료 효과를 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창상 치유 후 창면의 병리조직학  구

조도 우수하 으므로 사람과 동물에서 모두 우수한 창상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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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선인장 추출물 도포가 창상 치유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조사하기 하여 개의 등 

부 에 결손창을 유발한 후 창상의 치유율, 인장 강도, 그리고 병리 조직 검사를 실

시하 다. 실험군에서는 실험  기간에 걸쳐 조군보다 창상 치유가 빠르게 일어

났으며(p<0.05), 실험군의 창상치유가 조군에 비해 2～4일 빨랐다. 

 창상 유발 후 21일째의 창상 치유 부분 인장 강도는 실험군에서 4,508±513 g/㎠, 

조군에서 2,772±400 g/㎠로 측정되었는데, 실험군에서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병리 조직 소견에서는 실험군에서 조군에 비해 염증 반응이 조기에 시작되었다

가 빠르게 소멸되었다. 섬유아세포와  신생은 두 군에서 창상 유발 후 5일째에 

처음으로 찰되었다. 창상 유발 후 9일째에 섬유아세포가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

서 더 많이 찰되었고 창면에 해 수평으로 배열되었다. 창상 유발 후 13일째에 

실험군에서는 콜라겐의 침윤이 찰되기 시작하 고 상피의 재생도 진행되었으나 

조군에서는 찰할 수 없었다. 창상 유발 후 21일째는 실험군의 상피가 완 히 성

숙되어 각화층, 모낭, 피지선이 찰되었으나 조군에서는 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창상의 치유 진 목 으로 손바닥 선인장을 사용하게 되면, 창상 폐쇄 기

간을 앞당기고,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며, 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어 창상 치유에 효

과 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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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 of Figure

Figure 4. Microscopic findings of the skin in dogs. 3 days after Opuntia 

ficus-indica extracts application(A) and normal saline application(B). H & E, ×

100. Note inflammatory cells infiltration in dermis.

Figure 5. Microscopic findings of the skin in dogs. 9 days after Opuntia 

ficus-indica extracts application(A) and normal saline application(B). H & E, ×

100. Note dermal proliferation of fibroblasts.

Figure 6. Microscopic findings of the skin in dogs. 13 days after Opuntia 

ficus-indica extracts application(A) and normal saline application(B). H & E, ×

100. Note the degree of dermal inflammation, epithelial regeneration and fibrosis.

Figure 7. Microscopic findings of the skin in dogs. 21 days after Opuntia 

ficus-indica extracts application(A) and normal saline application(B). H & E, ×

100. Compare the mature epithelium with keratinizing layer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immature epithelium in the control group. Note hair follicle and 

sebaceous gland in experiment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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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gure 6 A                               F igure 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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