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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벌독(봉독 : Bee venom)
벌독(봉독 : Bee Venom)은 꿀벌이 생존과 자신을 보호하

기 위해 여왕벌이니 일벌의 독샘(毒腺)에서 분비하는 독액

(Venom)1)이다(사진 1-2). 이를 소·돼지 등 가축의 면역력 

증강과 몇몇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1. 벌독(봉독 : Bee venom)

꿀벌의 독은 독낭에 저장되어 있고 외부 자극시에 벌침

을 통하여 분비된다. 여왕벌과 일벌은 독낭에 독이 저장되며 

어린 일벌은 독량이 적게 들어 있고 일령이 증가 할수록 그 

량이 증가한다. 보통 생후 15일령 이상의 일벌의 벌독량은 

0.04mg 정도이며 18일령 이후에는 더 이상 벌독이 증가되

지 않는다. 

독낭의 저장된 벌독은 한번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1.1 어원

Venom(독액)은 라틴어 Venenum2)에서 유래한다. 

1.2 역사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벌독(봉독)을 인체 질

병에 활용하였다.

1.2.1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바빌로니아 의서에 벌독이 치료

의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2.2 그리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 

기원전 460-377)는 벌침을 Arcanum(신비한 약)이라고 하

며, 벌침으로 질병을 치료한 기록을 남겼다. 

실험적 생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갈레노스(Galenus : 기

원후 130-200)는 500여종의 질병별 치료법을 기술한 책에

서 벌침의 치료적 효과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1.2.3 로마

플리니우스(Plinius : 기원후 23-79)는 그의 저서 

‘Natural history’에서 벌침의 치료효과를 서술하였다.

1.2.4 러시아

1864년 레인그라드(Leningrad) 의과대학 교수인 Libosky

는 ‘Courier medical’ 의학 잡지에 류마티스열, 통풍, 신경통 

및 기타질환에 대해서 벌침의 치료효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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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액이란? : 독(毒)은 생체에 해를 주는 물질을 의미하며, 주로 충분한 양이 생체에 흡수되었을 때 분자 단위의 화학반응이나 다른 활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  
독액(毒液 : Venom)은 동물의 가시·이빨 등의 찌름 장치와 연결된 특수한 샘(腺)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분비물이다.   
독소(毒素 : Toxin 또는 Poison[독])는 생명체에 유독한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때로는 생체가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독(생체독소)만을 말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독소 유기체는 해
롭지만 독액 유기체는 먹이로 만들기 위해서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보호할 때 이 독을 사용한다.

2)  Venenum : A love potion (사랑의 미약(媚藥)을 의미한다.

사진 1. 독샘(poison gland). 
출처 : http://www.cals.ncsu.edu

사진 2. 벌독액. 
출처 : www.zmescience.com

- 지난호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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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프랑스

1958년 프랑스 의사인 Desyjardins는 ‘Abeille medical’ 

의학 잡지에 벌침을 이용한 류마티스성 질환의 치료를 기술

한 최초의 논문을 남겼다(신라대봉침연구회, 2013).

1.2.6 동양

일본은 50-60년대에 벌침이 알려졌다. 

1.2.7 우리나라

최초의 침구학 문헌이라 할 수 있는 ‘마왕퇴백서’(기원전 

168년)에 벌독을 이용한 임상 사례가 있다. 또한, ‘산에 가서 

벌에 잘만 쏘이면 십년지기 병이 낫는다’ 라는 속담도 있다. 

1970년대부터 벌침이 많이 알려졌으며 연구가 급진전 되

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채취방법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 있다.

1.3.1 기계적 방법

핀셋에 얇은 고무판을 끼우고 꿀벌의 가슴 부분을 집는다. 

이때 꿀벌이 벌침을 내보내어 벌독을 방울방울 분리하므로 

이를 모세 피페트(pipette), 솜, 여지, 유리, 시계접시 등에 받

는다(사진 3).

사진 3. 꿀벌 보정. 출처 : www.healthwantcare.com

1.3.2 물리적 방법

1) 유리관 전극

꿀벌보다 약간 굵은 관에 꿀벌이 들어가게 하고 관 끝에 작

은 유리병을 댄다. 손전등을 켜서 꿀벌이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전극에 의하여 독액을 분비하도록 한다.

2) 벌독 채취기

벌독 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한다(사진 4). 

벌집 나들목에 채집 판을 수평으로 설치한 후 전원을 켠 후 

조절기에서 충격시간(15초)과 휴식시간(3초) 간격을 설정 작

동을 한다. 충격시간에 꿀벌들이 채집 판에 향해 벌침을 쏜다

(사진 5). 

채집한 벌독은 서늘한 곳에서 잠시 건조한 뒤 채집 판에

서 유리판 분리 후 긁어서 벌독을 채취한다(사진 6). 이렇게 

30-60분 정도 벌독을 수집하게 되면 1년에 벌통 당 3g 정도

를 채집할 있다.

 

1.3.3 화학적 방법

꿀벌을 유리관에 넣고 에테르(ether)로 마취시켜 독액을 

분비하게 한 다음 물로 씻고 씻은 액을 거른다. 거른 액을 투

석하여 말린다. 

1. 4 정제방법 

채집한 벌독의 장기 보관 또는 가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지, 벌꿀, 꽃가루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정제해야 하는데 

간이 정제, 대량 정제방법 등이 있다.

1.4.1 간이정제법

정제하고자 하는 벌독 무게의 45~55배의 분량의 멸균증

류수에 5~15분간 용해한다. 벌독 희석액은 원심분리기를 이

사진 4. 벌독 채취기.
출처 : http://blog.daum.net. 

사진 6, 유리판에서 긁어서 채집한 벌독.
출처 : http://blog.daum.net

사진 5. 벌독 채취기 설치.
출처 : http://blo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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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4℃ 3000G에서 10분간 분리하여 상청액만 8㎛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에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강제 여과한 

후 여과액을 -65 ~ -75℃ 급속 동결 하여 동결 건조기에서 

건조하여 냉암소에 보관한다(한 등, 2007).

1.4.2 대량정제법

채집한 벌독에 멸균증류수에 넣어 유리 막대로 15초 동

안 저어 희석한다. 희석액을0.45~0.8㎛ 셀룰로오스 여

과기(cellulos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다. 여과액 1ℓ

에 primary secondary amine 0.11g이 들어 있는 비이커

(beaker)에 넣어 섞은 후에 여과지(filter paper)를 이용하여 

99% 순수 벌독액만을 분리한다. 이를 -20℃하에 동결 건조

한다(한 등, 2013).

1. 5 벌독(봉독)의 특성

벌독은 맑고 투명한 액체로서 강한 쓴맛이 나며 방향성 물

질이다. 

비중은 1.13 이며, 산도(pH)는 5.2~5.5 이다. 

수분이 70%이고 고혈물질이 30%이다. 

고온과 저온에서도 매우 안정되어 100℃에 끓여도 또는 

얼려도 성분이 변하지 않는다.

물과 산에 용해되고 알코올에 용해되지 않는다.

경구 투여 시 소화 효소에 쉽게 분해되지만 조직에 투여하

면 체내에서 독특한 약리작용을 한다.

1. 6 벌독의 성분과 주요 약리작용 

벌독의 성분조성은 펩티드(Peptide)3) 11종, 효소제 5종, 

생리적 활성아민 3종, 비펩티드 합성물질이 4종 등 40여 종

류와 그 주요 약리작용이 알려져 있다(표 1)(한국양돈봉침연

구회, 2002). 

표 1. 벌독(봉독)의 주요 성분별 약리작용

성분 함량(건물%) 약리작용

멜리틴(melitin) 40-50 세포용해작용(미토콘드리아, 백혈구, 비만세포, 리소좀), 항염증작용, 면역작용

포스포리파제A2(phospholipase A2) 10-12 세포조직의 분해, 용혈, 촉매작용

히얼루로니다제(hyalurondase ) 1.5-2 조직의 분해 작용, 항원성 성분

히스타민(histamine) 0.6-1.6 혈압강하, 장관수축, 위산분비촉진작용

아파민(apamin) 2-3 신경통 완화작용, 진통작용, 항염증작용, 면역작용, 신경독작용

아돌라핀(adolapin) 1.0 항염증작용, 진통작용, 해열작용

엠시디 펩타이드(MCD peptide) 2-3 항염증작용

도파민(dopamine) 0.13-1.0 신경전달물질

프로테아제 억제인자(protease inhibitor) <0.8 단백질과 에스테르 용해 억제 작용, 항염증작용

세카핀(secapine) 0.5 저온증, 진정작용

델티아핀(tertiapin) 0.1 비만세포의 탈과립 작용

프로가민(procamine A,B) 1.4 방사선 보호성과 관련

알파-글루코시다제(α-glucosidase) 0.6 항체역할 증진

포스포모노에스테라제(phosphomonoesterase) 1.0 항체역할 증진

리소포스포리파제(lysophospholipase) 1.0 포스포리파제(phospholipase) 작용억제

3)  Peptide(펨티드, 펩타이드) : 아미노산의 중합체이다. 보통 소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펩티드(펨타이드)라 부르고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단백질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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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침요법

가축의 벌침 요법은 소, 돼지 등의 체내·외의 상처, 염증

부위 등 관련된 몇몇 질병에 벌독을 주입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법이다. 

2.1 시술에 필요한 기구

2.1.1 벌침 시술용 핀셋

끝이 뾰족하고 약간 넓적하면서 첨단 부위가 강한 시술전

용 핀셋(pincette, tweezers)을 사용한다.(사진 7)

2.1.2 벌침용 꿀벌 이동 벌상자

벌상자(가로11.3×세로6.7×높이 4.3cm)는 사각형 플라

스틱 또는 나무상자로 사방에 작은 창이나 구멍이 뚫어져 공

기가 잘 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사진 8) 

벌상자에 먹이(박하사탕 등)를 공급하여 주고 어둡고 서늘

하며 공기가 잘 통하는 15~25℃곳에 보관하면 여름철에는 

10일, 겨울철에는 20~30일 가량 생존한다.

 

2.2 벌침 시술 방법

생벌독 주입방법과 정제 벌독액 주사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생벌독 주입방법은 다시 직자법과 발침자법으로 구

분한다.

2.2.1 생벌독 주입방법

1)  직자법 : 꿀벌을 살아있는 채로 소, 돼지 등의 환부 또

는 치료점(사진 9-11)에 직접 쏘이게 하는 방법이다.

2)  발침자법 : 꿀벌의 몸에서 핀셋으로 벌침을 뽑아 쏘이게 

하는 방법으로 단자와 산자로 구분한다.

①  단자법(單刺法) : 벌침을 뽑아서 한 곳에 하나씩 자

침하거나, 시술하고자 하는 곳에 살짝 찌른 다음 침을 

다시 뽑아서 다른 부위에 찌른 방법이다.

②  산자법(散刺法) : 벌침을 뽑아서 벌침 하나로 여러 곳

에 산침하는 방법이다.

2.2.3 정제벌독액 주사법

벌독을 채취 정제한 벌독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소, 돼지 등

의 환부 또는 치료점에 주사를 하는 방법이다(사진 12-13).

3. 가축 질병의 예방과 치료

가축에 대한 벌침요법은 돼지와 소 등 체내·외의 환부 또

는 치료점에 벌독을 주입하며 염증성 질환의 조기 치료효과

와 생체 면역 증강으로 질병발생률 저하효과 등 질병의 예방

과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2.1 소(Bovine)

송아지 설사, 전지완관절염, 후지슬관절염, 젖소의 유방염, 

발목부위 창상성 염증 등에 치료, 예방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사진 7. 벌침용 핀셋. 
출처 : blog.daum.net  

사진 8.벌침용 벌상자. 
출처 : goldbees.co.kr

사진 9. 돼지 치료점. 
출처 : www.dodrambnf.co.kr 

사진 11. 송아지 벌침 시술. 
출처 : agrinet.co.kr

사진 13. 정제 벌독액 주사(어미돼지). 
출처 : www.asn24.com

사진 10. 새끼돼지 벌침 시술. 
출처 : agrinet.co.kr

사진 12. 정제벌독액 주사(새끼돼지). 
출처 : www.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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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송아지의 혈액성상

갓 태어난 한우 송아지에 벌독을 투여 했을 때 체중 증가와 

분변 상태 개선과 혈액 내 IgG의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오 등, 2011).

2.1.2 유방염

벌독 13mg을 생리식염수 1.5mℓ에 녹여 주사하는 방법

과 동량의 벌독을 40ml에 녹여 유두침을 사용하여 주입 결과

에 따르면 주입하는 방법이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 등, 2007).

2.1.3 송아지 세균성 설사

세균성 설사증에 이환된 송아지의 교소혈와 백회혈에 3일

간 연속으로 하루에 한번씩 꿀벌1마리를 직자침을 한 결과 

약물투여군보다 더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최 등, 2000).

2.2 돼지(Swine)

자돈설사, 앞다리·뒷다리 관절염, 고관절염, 유방염, 무

유증(agalactia), 피부외상, 단미와 절치 및 거세 후 등에 벌

침 요법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2.2.1 자돈의 생존율

자돈의 생존율과 체중의 향상을 위해 벌독 주사액은 건조 

벌독 1g을 생리식염수 1ℓ를 희석하여 0.5~1.0ml 주사한다.

2.2.2 벌독 및 생균제 효과

생산성 증가 효과를 보였다(한 등, 2008).

2.2.3 면역반응

생벌독의 처리는 면역기능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조 등, 2006).

2.2.4 관절염

관절염에 이환된 돼지에 생벌독을 관절부위의 가장자리와 

삼리, 적수, 팔자혈(사진 9)에 하루에 한번씩 5일간 연속적으

로 직자침을 한 결과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한 군보다 생벌

독 직자침군에서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등, 

1999).

2.2.5 세균성 설사

이유 전에 세균성 설사증에 이환된 자돈의 교소혈4)과 해문

혈5) 에 3일간 연속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꿀벌 1마리를 직자침

을 한 결과 생벌침을 한 군에서 colistin sulfate와 지사제를 투

여한 대조군 보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냈다(최 등, 1999).

2.2.6  MMA 증후군 

(유방염, 자궁내막염 및 무유증의 복합증후군)

분만 후 유방염, 자궁내막염 및 무유증의 복합증후군

(MMA 증후군)에 이환된 모돈에 생벌독을 교소혈, 양명혈6) 

및 해문혈에 3일간 연속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1마리로 각각 

직자침을 한 결과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군보다 높은 치료효

과가 나타났다(최 등, 1999).

2.3 개(Canine)

2.3.1 외이염

체중 1.5~4.7kg, 연령 3개월령~4세령까지 15마리를 대

상으로 벌독약침의 결과 기존의 항생제 치료법을 대처 할 수 

있다고 한다(김, 2007). 

2.3.2 창상

임상적으로 건강한 체중 4~8kg의 6개월령 잡종견에 단미

술을 실시한 후 생벌독요법을 2일 간격으로 3회 걸쳐 단미 

창상에 직자침 또는 산침을 한 결과 페니실린 투여군과 같은 

창상치유 효과를 보였다(최와 강, 1998). 

2.4 가금(Poultry)

2.4.1 최소억제농도

MIC와 MBC는 64㎍/ml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김 등, 

2006).

4)  교소혈 : 항문과 미근 사이의 요함부,  5) 해문혈 : 배꼽을 중심으로 양쪽 1cm 지점,  6) 양명혈 : 유두 근부위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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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어류(Fish)

2.5.1 항균활성

넙치로부터 분리한 Edwardsiella tarda, Vibrio 

ichthyoenteri, Streptococcus iniae에 대한 봉독의 강한 항

균활성을 나타냈다(한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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