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 : 48(6) 933~942, 2006                           J. Anim. Sci. & Technol. (Kor.) 48(6) 933~942, 2006

－    －933

Corresponding author : S. K. Cho, Dept. of Animal Sci.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aesin-dong, Cheongju, 
361-763, Korea. 

                    phone : 043-261-2551. E-mail : deercho@chungbuk.ac.kr

Beevenom 처리가 돼지의 체내 면역반응에 미치는 효과
조성구* 김경수** 이석천*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주)오비티**

Effects of Natural Honeybee (Apis mellifera ligustica) Venom 
Treatment on the Humoral Immune Response in Pigs

S. K. Cho*, K. S. Kim** and S. C. Lee*

Dept. of Animal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OBT, Inc., Chungbuk Jincheunkun, Korea**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effec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 on the humoral 
immune response in pigs.
  To investigate effects of natural honeybee venom on the concentration of immunoglobulin G, A, and M, 
20 piglets(LY × D) from 3 sows were allocated into two groups bee venom-treated group(10 piglets) and 
non-treated control(10 piglets). Natural honeybee venom was treated at 0, 3, 6 days after birth and the 
acupoints were Hai-men(ST-25), Du-kou(CV-8) and Jiao-chao(GV-1) points at 0, 3 days after birth and the 
regions of castration and tail amputation point at 6 days. Control group was injected 1 of saline to the 
same site. Concentrations of IgG, A, and M were measured with immunoturbidimetric method at 0, 3, 7, 
14, and 21 days after treatmen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ee venom on the production of antibodies 
against hog cholera and atrophic rhinitis vaccines that were used as indicator antigens, 40 piglets(LYxD) 
from 5 sows were grouped as bee venom-treated group (20 piglets) and control group(20 piglets). Natural 
honeybee venom was treated at 0, 3days(castration, tail amputation) and 21days after birth. The acupoints 
were Hai-men(ST-25), Du-kou(CV-8) and Jiao-chao (GV-1) points at 0 day, the regions of castration and 
tail ampution at 3 days and Jiao-chao(GV-1) and Bai-hui(GV-20) points at 21days after birth(weaning). 
Control group was injected 1ml of saline to the same site. Atrophic rhinitis vaccine was injected twice at 
24 and 44 days after birth and hog cholera vaccine was also injected twice at 44 and 64 days after birth. 
Antibody titers against Bordetella bronchiseptica and hog cholera virus were measured by using tube 
agglutination and ELISA tests at 24, 34, 44, 54 and 74 days after birth.
  Concentrations of IgG of treated group were 339.52, 366.48, 296.52, 242.06 and 219.06 mg/dl at 0, 3, 7, 
14 and 21 days after birth, respectively. In contrast, concentrations of IgG in control group were 
respectively 347.10, 334.14, 243.28, 205.18 and 191.58 mg/dl during same periods with treated group. 
Concentrations of IgG at 0 da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reated group and control group 
but 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10.28% at 3 days after birth (P<0.02), 21.88% at 7 days 
after birth(P<0.01), 18.0% at 14 days after birth(P<0.07) and 14.3% at 21 days after birth(P<0.01). 
Concentrations of IgA and Ig M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ntibody titers against hog cholera viru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57.0% at 24 days after birth(P<0.03), 74.6% at 34 days after birth 
(P<0.006), 48.6% at 44 days after birth(P<0.017), 45.0% at 54 days after birth(P<0.16) and 44.4% at 74 
days after birth (P<0.006) in bee venom treated group in comparison with control group. Antibody titers 
against the Bordetella bronchiseptica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Beevenom treated group a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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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2) at 24 days, 39.7% (P<0.002) at 34 days, 31.9% (P<0.02) at 44 days, 33.4% (P<0.01) at 54 days 
and 57.3% (P<0.007) at 74 days after birth when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group pigs.
  Collecting together, the results in this study showed that immune responses were increased by treatment 
of natural honeybee venom to pig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reatment of bee venom could be used 
effectively for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in livestock industry.
(Key words : Honeybee venom, Immunoglobulin, Acupoints, Jiao-chao)

. 서    론

  현대와 미래의 양돈 산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돈육생산 형태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
나 대형화 사육체계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빈도
를 증가시킴에 따라 양돈 수익성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있는 대책이 요
구되고 있다. 돼지의 다양한 질병과 다발성 질
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1950년대 이후 오
늘에 이르기 까지 항생물질을 축산에 이용하면
서 가축질병 치료 및 예방효과로 축산물의 생
산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는데, 항
생물질을 장기적으로 투여하면서 다양한 문제
점이 발생되어 종류별 사용방법이 엄격히 제한
되고 있다. 또한 축산물의 안전성 관점에서 최
근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축산물 내에 항생물
질과 설파제 등의 잔류량 규제도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종류와 
허용 기준치를 정하여 사용 및 잔류량을 규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시급
하게 되었다. 그 방안의 일종으로서 꿀벌의 생
봉독 활용에 대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실제 축
산에 응용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조 등, 
1998; 최 등, 1998 ; 강 등 1999 ; 조 등, 2005) 
이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꿀벌의 봉독은 벌이 
분비하는 천연생리활성 물질로서 돼지에 사용
하면 항생물질의 첨가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없이 가축의 질병예방은 물론, 성
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꿀벌의 봉독에 대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실험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봉독의 
특성으로서 봉독을 조성하는 물질은 melittin, 
apamin, adolapin 등과 같은 peptide 류(Jentsch, 
1969 ; Harberman 등, 1965 ; Hanson 등, 1974 ; 

Shkenderov, 1973, 1982 ; Gauldie 등, 1976, 1978 
; Peck 등 1978 ; Lowy, 1971 ; Vick, 1972)가 있
고, hyaluronidase와 phospholipase A2 등과 같은 
효소류(Baker, 1966 ; Jentsch, 1972 ; Shkenderov, 
1979 ; Doery, 1964)가 함유되어 있고,  histamin
과 dopamine 및 norepinephirine 등과 같은 생리
학적 활성 아민류 (Owen, 1971, 1974 ; Owen 등 
1982)와 약간의 탄수화물과 비 peptide류 성분
(O'Conner 등, 1978 ; Nelson, 1963) 등의 복합
물질로 약 23종의 성분이 분석되었다. 꿀벌 
봉독의 주요한 생체내에서의 기능은 항염증 
작용(Dunn 등, 1988a), 항균작용(Vick 등, 1972 ; 
Steiner 등, 1982 ; Dunn 등, 1988b), 용혈작용
(Rudenco 등, 1996), 면역기능 증강작용(Artemov 
등, 1967 ; Hoffmann 등, 1997 ; Curcio 등, 1997), 
방사선 장해 보호작용(Peck 등, 1978 ; Jentsch, 
1969), 신경통 완화작용, 진통작용, 신경독 작용
(Harbermann 등, 1965) 등의 다양한 작용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최근 돼
지 등의 가축에 생봉독을 이용한 연구가 시작
되어 동물의 성장촉진, 면역기능 증강, 각종 질
병치료 및 예방 등의 유효성이 보고(Belliveau, 
1982 ; Kim, 1986, 1987 ; 김, 1992 ; 조 등, 1998, 
2005 ; 최 등, 1998 ; 강 등, 1999) 되고 있다.
  Hoffmann 등(1997)과 Curcio 등(1997)은 봉독
이 체액성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력 상승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으며, Light 등(1977)에 의
하면 양봉관리자나 봉독 시술을 장기간 받은 
사람에서 Immunoglobulin G 항체 농도가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Immunoglobulin(Ig)은 외
부의 이물질로부터 생체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
는 물질로서 혈액, 체액, 점막, 눈물, 땀 등에 
존재하고 heavy chain 구조에 따라 IgG, IgA, 
IgM, IgD, IgE 등으로 구분된다(Benjamini 등, 
1996).  
  본 실험에서는 생봉독을 돼지에 주입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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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for measuring of 
        Immunoglobulin concentration       (head)

Litter
Treatment Contr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1 2 2  4 2 2  4

2 2 1  3 2 1  3

3 1 2  3 1 2  3

Total 5 5 10 5 5 10

Table 2. Experimental design for immune 
responses against hog cholera and 

        atrophic rhinitis vaccines1) (head)

Litter
Treatment Control

Male Female Total Male Female Total
1  3 2  5  3 2  5
2  2 2  4  2 2  4
3  2 1  3  2 1  3
4  2 2  4  2 2  4
5  2 2  4  2 2  4

Total 11 9 20 11 9 20
1) Vaccination
  Hog cholera vaccine (Bayer Korea) was injected at 

44 and  64 days after birth.
  Artropic rhinitis vaccine (Hemo PR, Bayer Korea) 

was injected at 24 and 44 days after birth.

때 봉독을 처리하지 않은 돼지들에 비하여 생
봉독을 처리한 돼지들의 면역항체 수준에서 어
떠한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Ig 중 
체내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IgG, 
IgA, IgM 등 3종을 선택하여 농도변화를 조사
하였다. 그러나 봉독 그 자체가 항원이므로 봉
독으로 인한 Ig 농도변화를 면역능력 증감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불충분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
표항원을 사용하여 그 지표항원에 대한 항체생
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지표항원으로 
현재 실제 양돈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돈콜레라와 
위축성비염 백신을 지표항원으로 선택하여 생
봉독 처리 후 지표항원에 대한 항체생산 반응
을 조사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Ig 농도 측정을 위하여 랜드레이스 × 요크셔
(LY) 1대잡종 모돈 3두에서 생산된 3원 교잡종 
자돈(LYD) 20두를 공시하였고, 동복자돈을 처
리군과 대조군에 1/2씩 배치하였다. 또한 돈 콜
레라(HC)와 위축성비염(AR)에 대한 항체가 측
정 실험을 위해 랜드레이스 × 요크셔 1대잡종
(LY) 모돈 5두에서 생산된 3원 교잡종 자돈
(LYD) 40두를 공시하고 동복 자돈을 처리군과 
대조군에 각각 1/2씩 배치하였다.

2. 

  Ig 농도측정 실험은 30일간 실시하였고, 돈콜
레라와 위축성비염 백신에 대한 항체가 측정 
실험은 90일간 실시하였다.

3. 

  Ig 농도 측정을 위한 실험돼지 사육은 전업 
양돈장에서 하였고, 혈중 Ig 농도 분석은 이원
의료재단에서 실시하였으며, HC와 AR에 대한 

항체가 측정을 위한 실험처리 역시 전업 양돈
장에서 하였고, 항체가 분석은 충청북도 축산
위생연구소 위생과에서 실시하였다.

4. 

  (1) Ig 농도측정 실험

  모돈 3두의 자돈 중 20두를 무작위로 선택하
여 동복자돈이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에 같은 
수가 배치되도록 했고 생봉독 처리군에 3복 10
두, 대조군에 3복 10두를 배치하였다(Table 1).

  (2) HC, AR 항체가 분석실험

  모돈 5두의 자돈 중 40두를 무작위로 선택하
여 동복자돈이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에 같은 
수가 배치되도록 했고 생봉독 처리군에 5복 20
두, 대조군에 5복 20두를 배치하였다(Table 2).



Fig. 3.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21days after birth (for

     measurement HC, AR antibody t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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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birth(for measurement Ig and
HC, AR antibody titer) and 3days after 

      birth(for measurement Ig).

Table 3. Acupoints of honeybee venom treat-
ment according to different stage for 
Ig concentration measurement

Days
after birth Acupoints Location

0, 3

ST-25
(Hai-men)

About 1cm both sides
(left, right) to the umbilicus

CV-8
(Du-kou) Center of umbilicus

GV-1
(Jiao-chao)

Indentation point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6 Castration and tail amputation

Table 4. Acupoints of honeybee venom treatment 
according to different stage for antibody 
titer measurement

Days
after birth Acupoints Location

 0

ST-25
(Hai-men)

About 1cm both sides
(left, right) to the umbilicus

CV-8
(Du-kou) Center of umblicus

GV-1
(Jiao-chao)

Indentation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3 Castration and tail ampution

21

GV-1
(Jiao-chao)

Indentation part between the 
base of tail and the anus

GV-20
(Bai-hui)

Junction of lumbar and sacral 
vertebrae alone the medial 
plane

Fig. 2. Acupoints for honeybee venom treatment
of piglet at 3(for measurement HC, AR
antibody titer) and 6days after birth (for

       measurement Ig).

5. 

  (1) Ig 농도 측정실험을 위한 생봉독 처리

  생봉독은 죽중과 고교(1984) 및 이와 원
(1989)의 침구 경혈부위에 생봉독을 생시와 3일
령, 6일령 및 단미, 거세시술 시에 처리하였다. 
생시와 3일령 때는 면역증강을 목적으로 교소
혈 (GV-1, Jiao-chao 항문과 꼬리의 중간 함몰
부), 해문혈 (ST-25, Hai-men, 배꼽좌우 1 cm), 
두구혈 (CV-8, Du-kou, 배꼽 중앙) 부위 살아있
는 일벌 1마리씩을 직접 쏘이게 하여 봉침을 
통하여 봉독이 투입되도록 하였으며, 6일령 때
는 거세, 단미 부위에 각 1마리를 시술하였고 
시술 혈위는 Table 3 및 Fig. 1, 2와 같다.

  (2) HC와 AR 항체가 측정실험을 위한 생봉

독 처리

  HC와 AR 항체가 측정실험을 위한 생봉독 
처리구는 생시와 3일령 (단미, 거세 시) 및 21일
령 (이유 시)에 시술하였다. 생시에는 면역증강
을 목적으로 교소혈, 해문혈 및 두구혈위에 살
아있는 일벌 1마리씩 직침하였다. 3일령 시에는 
거세 단미 부위에 각 1마리, 21일령 시에는 이
유 및 이동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교
소혈, 백회혈에 각각 생봉 1마리를 직침하였다. 
시술 혈위는 Table 4 및 Fig. 1, 2, 3과 같다.

Jiao chao(GV-1)

Hai men(ST-25)
Du kouGV-8)

tail amputation

Castra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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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 Concentration of Immunoglobulin G in 

piglets of honeybee venom treated 
        and control group.

6. 

  (1) 시술용 생봉선택

  생봉독 처리에 사용되는 꿀벌의 품종은 이탈
리안 (Italian, Apis mellifera ligustica)종의 일벌
을 사용하였다. 일벌 중에서도 독낭 내의 봉독
량에는 일령별로 차이가 있어 독낭에 봉독이 
충만된 연령인 소문출입 외역봉을 선택하였다
(조 등, 1998). 

  (2) 자돈에 생봉독 주입방법

  시술용 이동봉상에서 핀셋으로 포획한 일벌
을 꺼내어 지정된 시술혈위에 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접촉시켜 직접 쏘이게 하는 생봉직침
방법으로 시술하였다.

7. 

  채혈은 vacutainer (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전대정맥에서 채혈
하였으며,  Ig 농도 측정실험에서는 생시와  3, 
7, 14 및 21일령에 채혈하였고, HC와 AR 항체
측정 실험에서는 24, 34, 44, 54 및 74일령 때 
채혈하여 실험실 까지 냉장 sampling box에 넣
어 신속히 수송한 다음 분석할 때까지 Ig 검사
용 혈액은 냉장 보관하였고, HC와 AR 항체분
석용 혈액은 혈청을 분리한 다음  20 에 냉
동 보관하였다. 

8.  

  (1) Immunoglobulin 분석 

  IgG, IgA, IgM의 농도분석은 의료법인 이원
의료 재단에서 자동화 분석장비(Cobas Integra, 
Switzerland)를 이용하여 Immunoturbidimetric meth- 
od에 의해 분석하였다(Becker 등, 1968 ; Bodansky 
등, 1971 ; Lockitch 등, 1988 ; Brostoff 등, 1991 
; Johnson, 1993 ; Schumann 등, 1995). 

  (2) HC 항체가 분석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에서 채혈된 혈액의 
HC virus에 대한 항체검사는 ELISA kit법( 등, 

1994)에 의하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분석하였다.

  (3) AR 항체가 분석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에서 채혈된 혈액의 
Bordetella bronchiseptica에 대한 항체검사는 test 
tube agglutination test법( 등, 1994)에 의하여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분석하였다. 

9. 

  본 실험에서 얻은 모든 결과는 SAS 일반 선
형모델 (general linear model)에 의해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성이 인정되
는 부분에 대하여 Turkey's test 를 실시하여 처
리간 유의차를 검정하였다(SAS, 1990).

. 결과 및 고찰

1. Immunoglobulin 

  (1) IgG 
  생봉독 처리가 자돈의 혈중 IgG 농도에 미치
는 영향은 Fig. 5와 같다. 분석결과 3일령부터 
IgG 농도는 처리간에 유의차를 나타내기 시작
하였는데, 3일령의 IgG 농도는 생봉독 처리군
이 368.48 mg/dl, 대조군이 334.14 mg/dl로 생봉
독 처리군이 10.3% 높게 나타났다(P<0.02). 이 차
이는 7일령에 21.9% (P<0.01), 14일령에는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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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7), 21일령에는 14.3% (P<0.01)로 생봉독 
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고 두 
처리군 모두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IgA
  생봉독처리에 따른 자돈 혈중 IgA 농도 변화
는 Fig. 6과 같다. 혈중 IgA 농도는 생봉독 처
리군과 대조군이 본 실험 전기간에 걸쳐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4일령(P<0.70)과 21일령 (P<0.65)에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군이 약간 높게 나타났
다. IgA 농도는 IgG 농도와는 달리 시일이 지
나면서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1일령에 생시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3) IgM
  생봉독 처리에 따른 혈중 IgM 농도의 변화
는 Fig. 7과 같다. IgM 농도는 생봉독 처리군에
서 대조군보다 전 실험기간에 걸쳐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
러나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21일령 때의 
IgM 농도는 생봉독 처리군에서 4.20 mg/dl, 대
조군이 2.68 mg/dl로 생봉독 처리군에서 56.7% 
높은 수준을 보였다(P<0.53).
  IgM 농도는 두 처리군에서 모두 시일이 지
나면서 감소하였다가 14일령 부터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2. Hog cholera virus

  생봉독 처리가 HC virus에 대한 항체가에 
미치는 영향은 Fig. 8과 같다. Antibody titer는 
24일령 생봉독 처리군에서 647.53, 대조군이 
412.44로 생봉독 처리군이 57.0% 더 높게 나타
났으며(P<0.03), 34일령 처리구에서는 74.6%의 
차이를 보였다 (P<0.006). 또한 44일령에서는 
48.6% (P<0.017), 54일령은 45.0% (P<0.16), 74일
령에서는 44.4% (P<0.006)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54일령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유의차를 
보였다. 모체 이행항체의 감소는 54일령까지 
계속되었는데 생봉독 처리군의 감소정도가 대
조군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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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rdetella bronchiseptica

  생봉독이 Bordetella bronchiseptica에 대한 항
체가에 미치는 효과는 Fig. 9와 같다. Antibody 
titer는 24일령 (P<0.32)때를 제외하고 전기간에 
걸쳐 생봉독 처리군의 항체가가 높게 나타났는
데 모두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 되었다. 생봉독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34일령에는 39.7% 
(P<0.002), 44일령은 31.9% (P<0.02), 54일령에서
는 33.4% (P<0.01), 74일령에는 57.3% (P<0.007)
로 높은 항체수준을 보였다. 
  Bordetella bronchiseptica에 대한 모체 이행항
체의 감소 현상에서도 HC에서와 마찬가지로 
54일령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생봉독 처리군의 
감소정도가 더 적은 것이 관찰되었다. 

. 고      찰

  Immunoglobulin(Ig)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생체
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Ig는 항원과 결합하
는 부위인 Fab (fragment antigen binding) portion
과 면역계 세포와 상호 작용하는 Fc (fragment 
crystallizable) portion 및 보체인자를 함유하고 
있다.
  Fab 부분은 toxin이나 bacteria, virus와 같은 항
원을 인지하여 toxin을 중화하고 immunocompetent 
cell의 감작 작용 및 viral infectivity를 감소시키
는 역할을 한다.
  이들 Ig는 heavy chain 구조에 따라 IgM, IgG, 

IgA, IgD, IgE 등 5 종류의 isotypes으로 나뉘어
진다. IgG는 주로 혈중과 체액에 존재하면서 
toxin을 중화하고 세균을 고정하며, virus를 중
화하는 등 체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IgA는 눈물, 타액, 땀, 유선, 장 또는 호흡기 
점막 등에 존재하는 항체로 점막에서 면역작용
을 하고, IgM은 혈액중에 존재하며 세균에 대
한 방어 역할을 하고, toxin 중화능력도 있지만 
IgG에 비하여 매우 약하다.
  IgD는 B lymphocytes의 표면에 존재하고 혈
액에는 미량이 존재하는데 IgD의 역할에 대하
여는 알려져 있지 않다. IgE는 혈중에 낮은 농
도로 존재하며 allergy 과민반응에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Benjamini 등, 1996).
  본 실험에서 생봉독 처리가 이들 Ig 중에서 
면역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IgG, IgA와 
IgM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Hoffmann 등(1997)과 Curcio 등(1997)은 봉독이 
체액성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력 상승에 효
과적이었다고 보고와 유사하였으며, Light 등
(1997)도 벌 관리자 혹은 지속적으로 봉침시술
을 받은 사람에서 IgG 항체 농도가 증가하였다
고 보고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Artemov(1967)도 봉독은 포유동물의 면역계를 
자극하여 항병력을 높인다고 하였고, Belleveau 
등(1982)은 동물의 암세포 치료에 적용한 결과 
봉독 자체는 암세포에 직접적 작용은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면역계를 자극시켜 치료효과가 있
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생봉독을 처리한 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IgG 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이
는 Light 등(1997)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냈다.
  다만 조사결과 생봉독 처리군의 IgA 농도수준
이 대조군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IgA는 혈중
보다는 점막에 존재하는 항체이기 때문에 혈중
농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생봉독 그 자체도 좋은 항원이기 때문
에 생봉독 처리에 의한 IgG 농도 증가를 면역능
력의 직접적인 증가인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
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표항원으로 돈콜레
라와 위축성비염 백신을 주사하고 돈콜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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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와 위축성비염 원인균인 B, bronchiseptica
에 대한 항체가를 조사한 결과 본 실험에서도 
생봉독 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hog cholera 
virus와 B, bronchiseptica에 대한 항체가가 유의
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Artemov(1967), Hoffmann 등
(1997) 및 Curcio 등(1997)의 봉독이 체액성 면
역반응을 증강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보고와 일
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봉독 처리는 돼지의 면역기
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다
만 본 실험에서는 생봉독 처리가 체액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조사되었으므로 정확한 
면역반응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앞으로 세포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 요     약

  본 실험은 생봉독 처리가 돼지의  체액성 면
역반응에 대한 생봉독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
여 실시하였다. 혈중 Immunoglobulin(Ig) G, IgA, 
IgM의 농도에 미치는 생봉독의 효과를 조사하
기 위하여 모돈 3두에서 생산한 자돈 20두(LY 
× D)를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10두
씩 배치하였다. 생봉독 처리군은 출생시와 3일
령에 교소혈 (GV-1), 해문혈(ST-25) 및 두구혈
(CV-8), 6일령에 거세, 단미 창상부위에 생봉 1
마리씩 직침 시술하였고, 대조군은 생리식염수 
1 ml를 동일한 혈위에 주입하였다. 혈중 Ig 농
도 측정을 위하여 출생시와 3일, 7일, 14일 및 
21일령에 채혈하여 Immunoturbidimetric method
로 IgG, IgM, IgA를 측정하였다.
  지표항원으로 사용한 돈 콜레라와 위축성비
염 백신에 대한 생봉독의 항체 생성효과를 조
사하기 위하여 모돈 5두에서 생산된 자돈 40두
(LY × D)를 생봉독 처리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20두씩 공시하였다. 생봉독 처리군은 출생시에 
교소혈(Jiao-Chao, GV-1), 해문혈(Hai-Men, ST-25) 
및 두구혈(Du-Kou, CV-8)에, 3일령에 단미 및 
거세시술 시 창상부위에 생봉독을 처리하였고, 
21일령 이유시에는 교소혈(GV-1)과 백회혈(Bai- 
Hui, GV-20)에 생봉독을 처리하였다. 지표항원

으로 위축성비염 백신은 24일령과 44일령에 접
종하였고 돈콜레라 백신은 44일령과 64일령에 
각각 접종하였다. 항체가 분석용 혈액은 24, 34, 
44, 54 및 74일령에 채혈하여 위축성비염은 시
험관응집반응, 돈콜레라는 ELISA법에 의하여 
항체가를 조사하였다. 
  IgG 농도는 처리군에서 출생시 339.52, 3일령
에 366.48, 7일령에 296.52, 14일령에 242.06, 21
일령에는 219.06 mg/dl 이었고 대조군은 각각 
347.10, 333.14, 243.28, 205.18 및 191.58 mg/dl 
이었다. 처리전(출생시)에는 처리군과 대조군간
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처리군의 IgG 농도가 대
조군에 비하여 3일령 10.3% (P<0.02), 7일령에
는 21.9% (P<0.01), 14일령에는 18.0% (P<0.07), 
21일령에는 14.3 (P<0.07) 더 높게 나타났다. IgA
와 IgM의 농도는 전체기간동안 처리군과 대조
군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돈콜레라 virus에 대한 항체역가는 처리군에
서 대조군에 비하여 24일령 때 57.0% (P<0.03), 
34일령 때 74.6% (P<0.006), 44일령에 48.6% 
(P<0.017), 54일령 때 45.0% (P<0.16), 74일령 때 
44.4% (P<0.006)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위축성비염 원인균인 Bordetella bronchiceptica
에 대한 항체역가는 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34일령 때는 39.7% (P<0.002), 44일령 때 31.9% 
(P<0.02), 54일령 때에 33.4% (P<0.01), 74일령 
때에는 57.3% (P<0.007)가 높게 나타나 접종일
인 24일령을 제외하고 전체기간에 걸쳐 높은 
항체수준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돼지에 대한 생봉
독 처리는 면역기능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돼지에 대
한 생봉독의 처리는 양돈 생산성면에서 생봉독 
처리는 돼지의 생존율을 높이고, 증체량이 높
았다는 조 등(2005)의 보고를 뒷받침하고 있어 
양돈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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