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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증의 침 치료에서 경혈 선혈의 원칙은 근위취혈, 원위취혈, 
수증취혈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통위수(以痛爲兪)”의 원칙에 따
라 아픈 부위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경혈을 선혈하기도 하고(近位取
穴), “경맥소과 주치소급(經脈所過 主治所及)”의 원리에 따라 아픈 
부위에서 경락 유주 노선을 따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경혈을 선혈
하기도 하고(遠位取穴), 또는 해당 질병의 병리적 상태를 “변증(辯
證)”하여 해당 “증”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선혈하기도 한다(隨證取
穴)1). 요통을 예로 들면, 신수(BL23), 대장수(BL25)의 선혈은 통증
이 나타나는 국소 부위 근위취혈에 해당하고, 위중(BL40), 곤륜

(BL60)의 선혈은 경락 유주를 고려한 원위취혈에 해당하고, 태계
(KI3), 부류(KI6), 경거(LU8), 태백(SP3)의 선혈은 신허(腎虛)라는 
변증을 고려한 수증취혈에 해당한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는 통증 
조절을 포함한 침 치료의 원리를 국소 효과(local effect), 분절적 
효과(segmental effect), 전신적 효과(general effect)로 설명하기
도 한다2). 국소 효과는 침 치료 시 국소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다
양한 물질을 방출하고, 국소 혈류 증가를 유도하여 주변 조직의 회
복을 유도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분절적 효과는 침 자극으로 인한 
활동전위가 척수내 배측각의 활동을 억제하여 통증 자극에 대한 반
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전신적 효과는 뇌의 하행성통증조
절 작용 기전을 통해 척수 후각의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 등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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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2).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는 실제 임상에서 얻어지는 데
이터로,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하게 
표현되기 어려운 복잡성이 큰 자료들에 대하여 임상적 통찰을 제공
할 수 있다3). 데이터 마이닝 기술은 실사용데이터와 같이 자료의 
크기가 크고 복잡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패턴이나 통찰
을 발견하는데 유리하다4). 최근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통증 치
료에서 침 치료의 선혈 패턴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침 치료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경혈의 패턴을 분석하여, 월경통
에는 삼음교(SP6), 관원(CV4), 지기(SP8), 태충(LR3), 차료(BL32) 
등이 주로 사용되고, 과민성대장증후군에는 천추(ST25), 태충(LR3), 
족삼리(ST36), 중완(CV12), 상거허(ST37) 등이 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서로 다른 통증 질환에서 서로 다른 경혈이 사
용되는 패턴이 발견된다5). 이상의 경혈 사용 패턴은 대체로 근위취
혈을 통해 침 치료의 국소 효과를 나타내고, 원위취혈을 통해 침 
치료의 분절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5). 한편, 통증 질
환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는 삼음교(SP6), 족삼리(ST36), 
합곡(LI4), 태충(LR3)이 사용되었다5). 이러한 경혈은 주요 경혈
(major acupoints)로서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전신적 효과를 발휘
하는 경혈로 여겨진다6). 이와 같은 경혈 선혈의 공통적 특성과 차
별적 특성은 10개의 임상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7). 임상연구에 사용된 경혈 패턴과 시뮬레이션
을 통해 관찰된 경혈 패턴 등에 대한 데이터마이닝 연구를 통해 통
증 조절에 사용하는 경혈의 패턴을 관찰한 바 있지만, 실사용데이
터를 기반으로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통증 질환에 사용하고 있는 
경혈 패턴을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실제 한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증 조절의 주요 
경혈 패턴을 관찰하기 위하여, 후향적 차트리뷰 방식을 통해 실사
용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마이닝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다. 8개의 한의원에 내원한 다양한 종류의 통증 환자 정보를 추출
하고, 여러 통증 질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혈과 통증 질환별
로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경혈의 특징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통
제된 환경이 아닌 실제 한의 의료 환경에서 수행되고 있는 침 치료
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데이터 획득 및 데이터 전처리
    본 연구는 8개 연구협력한의원에 내원한 통증 환자의 진료기
록부에 기록된 정보를 추출하여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7개 통
증 질환(월경통, 과민성대장증후군, 요통, 편두통, 수근관증후군, 발
목염좌, 슬관절염) 중 하나의 통증으로만 내원하여 침 치료를 받은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 시 사용한 경혈과 통증 강도 및 유병 
기간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환자에 대한 기타 선정 및 제외 기
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총 423명의 통증 환자의 기록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 차트리뷰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
였고, 경희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면제 심의를 통과하였다
(KHSIRB-23-065).

    추출된 경혈 정보의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진료기록부에 기재
된 경혈명을 세계보건기구 표준경혈명으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슬안(EX-HN5)으로 표기한 경우, 이를 내슬안(EX-HN4)과 독비
(ST35)로 치환하고, 임읍(足臨泣: GB41, 頭臨泣: GB15), 소해(少
海: HT3, 小海: SI8) 등은 진료 한의사의 확인을 거쳐, 해당 환자
에게 사용된 경혈명으로 정정하였다.

2. 통증 질환에 따른 경혈선혈 빈도 분석
    통증 질환별 경혈 선혈 빈도 분석은 각 경혈마다 특정 통증 
질환에 경혈이 사용된 횟수를 해당 통증 질환의 전체 환자수로 나
누고 이를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이를 통해 각 통증 질환에 해당 
경혈이 사용된 확률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먼저, 통증 질환에 주
로 사용되는 경혈을 파악하기 위해 7개의 통증 질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혈을 추출하였다. 이때, 통증 질환별로 포함된 환자의 수
가 다르므로 통증 질환별로 각 경혈의 선혈 빈도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다시 7개 통증 질환에 대한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평균값을 기
준으로 10% 이상의 확률로 나온 경혈을 공통 경혈로 추출하였다. 
10% 이상의 확률로 계산된 24개의 경혈에 대해 선혈 확률 값을 
매트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히트맵의 형태로 가시화하였다
(Mathworks Inc., Natick, MA, USA). 
    또한, 통증 질환별로 특이적으로 사용되는 경혈을 파악하기 위해 
7개 통증 질환별로 20%이상 확률로 사용된 경혈을 추출하였다. 아울
러, 통증 질환별로 추출한 경혈을 ‘3D Meridian Map’의 형태로 인
체도 위에 선혈 확률과 함께 가시화하였다. 통증 질환의 유형 및 부
위적 속성에 따라 선혈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내장 통증에 해당하
는 월경통과 과민성대장증후군, 체성 통증에 해당하는 나머지 질환을 
다시 부위에 따라 두경부와 체간부에 해당하는 편두통과 요통, 그리
고 사지부에 해당하는 수근관증후군, 발목염좌, 슬관절염을 같은 상
위 단계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질환별 선혈 패턴을 국소 및 원위 
취혈에 기반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선혈된 경혈을 위치를 다시 부위
적으로 두경부, 체간부 및 사지부로 구분하여 이를 중심으로 선혈 경
혈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통증 질환 중에서 내장 통증에 해당하는 월
경통과 과민성대장증후군, 두경부와 체간부의 체성감각 통증에 해당
하는 편두통과 요통, 사지부의 체성감각 통증에 해당하는 수근관증후
군, 발목염좌, 슬관절염을 같은 상위 단계로 포함시켜 분석을 진행하
였다. 질환별 선혈 패턴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두경부 및 체간부
와 사지부에 선혈된 경혈의 분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통증 환자의 기본 정보
    총 423명의 통증 환자에 남성 175(41.4%)명과 여성 
248(58.6%)명이 포함되었다. 통증 질환의 비율은 높은 순으로 요통 
146명(34.5%), 과민성대장증후군 92명(21.7%), 발목염좌 71명
(16.8%), 슬관절염 54명(12.8%), 편두통 38명(9.0%), 수근관증후군 
18명(4.3%), 월경통 4명(0.9%)이었다. 질환별로환자의 연령, 성별, 
신장, 체중, 통증 강도 및 유병기간을 포함한 환자정보를 요약하였
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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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pain.

Dysmenorrhea
(n = 4)

Irritable Bowel 
Syndrome
(n = 92)

Low 
back pain
(n = 146)

Migraine

(n = 38)

Carpal Tunnel 
Syndrome
(n = 18)

Ankle 
sprain

(n = 71)

Knee Osteoarthritis
(n = 54)

Age 25.0 
(5.5)

47.3 
(15.9)

54.1 
(18.1)

53.2 
(14.5)

46.7 
(16.7)

41.9 
(15.1)

57.4 
(15.8)

Sex
(n)

M: 0
F: 4

M: 36
F: 56

M: 69
F: 77

M: 12
F: 26

M: 6
F: 12

M: 33
F: 38

M: 19 
F: 35

Height
(cm)

161.0 
(3.4)

164.9 
(8.3)

165.8 
(8.7)

162.8 
(7.6)

161.5
 (12.1)

165.5 
(8.8)

161.6 
(9.3)

Weight
(kg)

50.8 
(8.4)

59.6 
(11.7)

66.0 
(11.7)

63.1 
(10.2) 

61.3 
(14.5)

64.6 
(12.5)

65.2 
(10.2)

Pain intensity 
(0-10 VAS)

5.8 
(2.2)

4.6
(1.8)

6.1 
(1.6)

5.9 
(1.5)

6.1 
(1.4)

6.3 
(1.2)

6.3 
(1.3)

Pain duration 
(month)

53.5 
(64.2)

56.4 
(104.6)

20.2
 (49.4)

26.1 
(78.4)

7.2
(10.6)

0.9 
(3.0)

17.1 
(38.8)

2. 다양한 통증 질환에 공통적인 선혈 패턴
    다양한 종류의 통증 질환에 공통적으로 선혈된 경혈은 합곡
(LI4, 34.5%), 태충(LR3, 32.3%), 곡지(LI11, 22.9%), 족삼리(ST36, 
22.2%), 내관(PC6, 21.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증 질활별로 
선혈되는 경혈 패턴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Fig. 1). 

Fig. 1. Common patterns of acupoint selection for pain control. The 
most frequently used across pain conditions were LI4 (34.5%), LR3 
(32.3%), LI11 (22.9%), ST36 (22.2%), and PC6 (21.0%), whereas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varied across individual pain conditions. The 24 
acupoints are presented on the x-axis, and the seven pain conditions are 
presented on the y-axis of the array. 

Fig. 2. Acupoint selection pattern for visceral pain.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dysmenorrhea were LI4 (75.0%), LR3 
(75.0%), SP6 (50.0%), PC6 (50.0%), LU8 (50.0%), LR8 (50.0%), LR4 (50.0%), 
LI11 (50.0%), KI3 (50.0%), KI10 (50.0%), BL60 (50.0%), SP10 (25.0%) in the 
remote areas, and CV12 (25.0%), CV13 (25.0%), CV5 (25.0%), ST27 (25.0%), 
SP13 (25.0%) in the local areas (left).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irritable bowel syndrome were LI4 (87.0%), LR3 (82.6%), ST36 
(58.7%), PC6 (28.3%), TE5 (27.2%) in the remote areas, and CV12 (81.5%), 
ST25 (66.3%), CV13 (48.9%), SP15 (27.2%) in the local areas (right). On the 
human body template, points are displayed according to how frequently 
they are used for pain control.

3. 내장 통증에 주된 선혈 패턴
    월경통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사지 부위의 합곡(LI4, 75.0%), 
태충(LR3, 75.0%), 삼음교(SP6, 50.0%), 내관(PC6, 50.0%), 경거
(LU8, 50.0%), 곡천(LR8, 50.0%), 중봉(LR4, 50.0%), 곡지(LI11, 
50.0%), 태계(KI3, 50.0%), 음곡(KI10, 50.0%), 곤륜(BL60, 
50.0%), 혈해(SP10, 25.0%)가 포함되었고, 체간 부위의 중완
(CV12, 25.0%), 상완(CV13, 25.0%), 석문(CV5, 25.0%), 대거
(ST27, 25.0%), 부사(SP13, 25.0%)가 포함되었다.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사지 부위의 합곡
(LI4, 87.0%), 태충(LR3, 82.6%), 족삼리(ST36, 58.7%), 내관(PC6, 
28.3%), 외관(TE5, 27.2%)가 포함되었고, 체간 부위의 중완(CV12, 
81.5%), 천추(ST25, 66.3%), 상완(CV13, 48.9%), 대횡(SP15, 
27.2%)가 포함되었다(Fig. 2). 

4. 두경부와 체간부의 체성감각 통증에 주된 선혈 패턴
    요통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사지 부위의 통곡(BL66, 24.7%), 
태계(KI3, 24.0%)가 포함되었고, 체간 부위의 신수(BL23, 67.8%), 
기해수(BL24, 59.6%), 대장수(BL25, 37.0%), 지실(BL52, 33.6%), 
환도(GB30, 32.2%), 요양관(GV3, 30.8%)이 포함되었다. 
    편두통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사지 부위의 합곡(LI4, 47.4%), 
태충(LR3, 47.4%), 곡지(LI11, 21.1%)가 포함되었고, 두경 부위의 
풍지(GB20, 52.6%), 백회(GV20, 47.4%), 풍부(GV16, 36.8%)가 포
함되었다(Fig. 3). 

5. 사지 부위의 체성감각 통증의 주된 선혈 패턴
    수근관증후군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상지 부위의 외관(TE5, 
66.7%), 양계(LI5, 66.7%), 곡지(LI11, 55.6%), 내관(PC6, 55.6%), 
양곡(SI5, 50.0%), 수삼리(LI10, 33.3%), 합곡(LI4, 22.2%), 열결
(LU7, 22.2%), 소해(HT3, 22.2%), 양로(SI6, 22.2%)가 포함되었다.  
    발목염좌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하지 부위의 구허(GB40, 
74.6%), 신맥(BL62, 60.6%), 해계(ST41, 49.3%), 협계(GB43, 
45.1%), 족임읍(GB41, 40.8%), 곤륜(BL60, 31.0%), 함곡(ST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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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이 포함되었다. 
    슬관절염에 주로 선혈된 경혈은 하지 부위의 내슬안(EX-LE4, 
64.8%), 음시(ST33, 42.6%), 혈해(SP10, 40.7%), 독비(ST35, 
37.0%), 음곡(KI10, 33.3%), 족삼리(ST36, 31.5%), 곡천(LR8, 
31.5%), 현종(GB39, 29.6%), 삼음교(SP6, 27.8%), 슬관(LR7, 
25.9%), 중봉(LR4, 24.1%), 통곡(BL66, 24.1%), 음릉천(SP9, 
24.1%), 양구(ST34, 22.2%)가 포함되었다(Fig. 4). 

Fig. 3. Acupoint selection pattern for somatic pain in the head and 
trunk.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low back pain were 
BL66 (24.7%), KI3 (24.0%) in the remote areas, and BL23 (67.8%), BL24 
(59.6%), BL25 (37.0%), BL52 (33.6%), GB30 (32.2%), GV3 (30.8%) in the 
local areas (left).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migraine 
were LI4, (47.4%), LR3 (47.4%), LI11 (21.1%) in the remote areas, and 
GB20 (52.6%), GV20 (47.4%), GV16 (36.8%) in the local areas (right). On 
the human body template, points are displayed according to how 
frequently they are used for pain control.

Fig. 4. Acupoint selection pattern for somatic pain at peripheral sites.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carpal tunnel syndrome were 
TE5 (66.7%), LI5 (66.7%), LI11 (55.6%), PC6 (55.6%), SI5 (50.0%), LI10 
(33.3%), LI4 (22.2%), LU7 (22.2%), HT3 (22.2%), SI6 (22.2%) in the local 
areas (left).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ankle sprain were 
GB40 (74.6%), BL62 (60.6%), ST41 (49.3%), GB43 (45.1%), GB41 (40.8%), 
BL60 (31.0%), ST43 (21.3%) in the local areas (middle).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to treat knee osteoarthritis were EX-LE4 
(64.8%), ST33 (42.6%), SP10 (40.7%), ST35 (37.0%), KI10 (33.3%), ST36 
(31.5%), LR8 (31.5%), GB39 (29.6%), SP6 (27.8%), LR7 (25.9%), LR4 (24.1%), 
BL66 (24.1%), SP9 (24.1%), ST34 (22.2%) in the local areas (right). On the 
human body template, points are displayed according to how frequently 
they are used for pain control.

고    찰

    본 연구는 임상 현장의 실사용데이터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통
증 질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경혈과 차별적으로 사용된 경혈의 패
턴을 분석 및 관찰했다. 합곡(LI4), 태충(LR3), 곡지(LI11), 족삼리
(ST36), 내관(PC6) 경혈은 통증 질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질환별로 빈번하게 사용된 경혈의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질환
의 종류에 따라 국소 부위 경혈과 원위 부위 경혈이 활용되는 정도
가 다르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선혈 패턴은 한의학의 국소취혈, 원
위취혈, 수증취혈의 원리를 반영하고, 서양의학적 관점의 국소 작
용, 분절적 작용, 전신적 작용을 통한 침 치료의 작용기전으로 설
명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후향적 차트 리뷰를 통해, 423명의 서로 다른 통증 
질환(월경통, 과민성대장증후군, 요통, 편두통, 수근관증후군, 발목
염좌, 슬관절염)의 침 치료에 사용된 경혈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선
행 연구에서 동일한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 기반의 선혈 패턴
이 연구된 바 있어, 실사용 기반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비교 가능
하다5). 본 연구에서 통증 조절에 공통적으로 선혈하는 경혈로서, 
합곡(LI4), 태충(LR3), 곡지(LI11), 족삼리(ST36), 내관(PC6) 등의 
경혈이 주로 사용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7개의 서로 다른 통증 질
환에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5개 경혈로, 임상연구 기
반의 선행 연구에서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발견된 침 치료 시 다용 
경혈인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삼음교(SP6)와 대체적
으로 일치한다5,6).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질환별로 포함된 환자의 
분포가 기존 문헌연구와 본 연구에서 다르다는 점과, 기존 문헌 연
구는 전세계에서 침 치료 임상연구를 위해 활용된 경혈의 사용 패
턴인 반면,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8개의 한의원에 내원한 통증 환
자 치료를 위해 사용된 경혈의 사용 패턴을 관찰한 연구라는 측면
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경혈의 패턴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의학적 관점
에서 합곡(LI4), 태충(LR3), 족삼리(ST36) 등은 사관혈(四關穴) 및 
사총혈(四總穴)로서 인체의 전신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스리는 측
면으로 활용해 왔고, 서양의학적 관점에서도 전신적인 효과를 발휘
하는 주요 경혈(major acupoints)로 여겨지고, 두루두루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본래 이 경혈들은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각 부위의 대
표성을 갖는 사지부의 경혈로서 선택되었으나, 서양의학적 관점에
서 이 경혈들의 차별적 작용의 특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8).
    본 연구에서 내장 통증에 해당하는 월경통과 과민성대장증후군
에 사용하는 경혈 패턴을 관찰하였다. 월경통과 과민성대장증후군 
모두에 질병 발생 부위 주변의 경혈뿐만 아니라 사지 부위의 주요 
경혈도 빈번하게 사용됨을 관찰하였다. 이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침 치료에서 체간 부위 천추(ST25) 등의 국소 취혈과 함께 사지 
부위 족삼리(ST36), 태충(LR3), 내관(PC6) 등 원위취혈을 하는 것
과 일치한다9). 다음으로, 체성감각 통증 중에 두면부 및 체간부의 
통증에 해당하는 요통과 편두통의 경혈 사용 패턴을 관찰하였다. 
유사하게 요통과 편두통에도 질병 발생 부위 주변의 경혈과 사지 
부위 주요 경혈이 모두 자주 사용됨을 관찰하였다. 이는 요통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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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에서 체간 부위 신수(BL23), 대장수(BL25), 기해수(BL24) 등의 
국소 취혈과 함께 사지 부위 위중(BL40), 곤륜(BL60) 등의 원위취
혈을 하는 것과 일치한다10). 이는 동시에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經
脈所過 主治所及”의 원리에 따른 경락 유주 노선을 고려하여 원위 
부위 경혈을 취혈하는 특징을 드러낸다11). 또한, 서양의학적 관점으
로는 관문조절설(gate control theory) 등의 원리에서, 분절적 효
과를 발휘하기 위해 인체의 척수 후각에서 같은 척수 단계에 있는 
통증을 주는 경로를 억제하는 현상으로 설명되어 왔다6). 마지막으
로, 두면과 체간 부위의 통증은 질병의 발생 부위와 가까운 근위취
혈과 사지 말단 부위에서 원심성으로 작용하는 경혈을 원위취혈로
써 사용하여 통증으로 조절하는 패턴을 보인다.  
    본 연구에 포함된 통증의 종류 중 사지 말단 부위의 체성감각 
통증에 해당하는 수근관증후군, 발목염좌, 슬관절염 등의 경우에는 
질병 발생 부위 주변의 국소 취혈 위주로 경혈이 사용되었다. 즉, 
손목, 발목, 무릎 주변의 국소 경혈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원위취
혈에 해당하는 체간이나 다른 사지 부위의 경혈이 사용되지는 않았
다. 이러한 패턴은 기존의 임상연구를 기반으로 한 선혈 패턴 연구
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5).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以痛爲兪”의 
원리에 의하면 환자 마다 통증의 발생 부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
남에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 점을 경혈로 삼아 침을 놓을 수 있다
12). 이 원리에 따라 손목, 발목, 무릎 주변에 분포하는 주요 경혈에
서 환자 통증 부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혈 되었을 것이라고 예
상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 의하면 질병의 발생 부위에 침을 
자극하여 국소 혈관을 확장시키고 주변 조직의 회복을 유도하는 원
리로 설명할 수 있다2). 종합하면 사지 말단 부위의 통증은 통증 부
위 근처에서 근위취혈을 위주로 경혈이 선혈되고, 침 치료의 국소 
효과를 통해 통증을 조절하는 패턴을 보인다. 
    본 연구는 한의원에 내원한 423명의 다양한 통증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된 경혈을 분석하여, 통증 질환에 공통적으로 선
혈된 경혈 패턴과 각 통증별로 선혈된 경혈 패턴을 분석하였다. 후
향적 차트리뷰 방식으로 주소증을 기준으로 7개의 통증 중에서 1
개의 통증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혈 사용 패턴을 분석하
였고, 다른 통증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해당 
통증 질환과 사용된 경혈과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통증의 강도, 기
간 및 기타 환자의 기본 정보 등을 함께 요약하여, 질환별 통증 환
자의 특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발목 염좌
의 경우, 유병 기간이 0.9개월로 다른 통증 질환에 비해 짧은 특성
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통증 특성에 따른 경혈 선혈의 패턴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통증 유형별로 포
함된 통증 환자의 수의 편차가 크다. 요통의 경우 146명으로 
34.5%이고, 월경통은 4명으로 0.9%의 비중을 차지한다. 적은 수의 
환자의 데이터를 가진 통증 환자의 경우, 사용된 경혈의 패턴이 왜
곡되어 산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7개의 서로 다른 통증 환
자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통증 유형군
을 확보하고, 기존 임상연구에 포함된 경혈과 비교를 위해 상기 통
증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러나, 통증 환자 수의 편차에 대한 부분

은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8개 연구협력한
의원의 한의사들의 경혈 사용 패턴이 다를 수 있다. 한의사 마다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혈의 패턴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각 통증 질환별 일정 수 이상의 환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 개별 한의사의 특성을 추가로 분석하지 않았다. 추후 대량
의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한의사별로 서로 다른 선혈 패턴을 고려
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통증 환자
에 사용된 경혈의 패턴을 관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므로 
가장 효과적인 경혈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한다. 추후 연구에서
는 통증 환자의 침 치료효과까지 관찰하여 통증 조절에 효과적인 
경혈 정보를 바탕으로 경혈 선혈 패턴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사용데이터를 기반으로 침 치료에 사용된 경혈 분
석을 통해, 통증 조절을 위한 공통적 선혈 패턴과 차별적 선혈 패턴
을 관찰하였다. 다만, 다수의 차트리뷰와 달리 통증 조절 효과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경혈이 선택되는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국소 효과를 보이는 근위취혈과 분절적 전신적 효과를 보이는 원위
취혈의 두 원칙이 통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는 것을 관찰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통증 조절을 위해 치료 효과가 
반영된 경혈 선혈 원리 및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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