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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Pig Mon Slaug hter Check 기법을 이용한 양돈장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서구와 북미주 등 양돈 선진국가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의 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을 통하여 돈군에 상재하는 endemic dis eases를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health management program이 herd- bas e에서 indus try-

base로 확대되어 돈육의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laug hter check(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의 s tandard

protocols의 확립을 시도하였으며, 확립된 protocol을 이용하여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을 현재 우리 나라의 도축시설 여건하에서 수행하

여 돼지의 건강과 돈육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농장의 endemic disease의

종류와 정도를 밝히고 유행한 질병의 seroprevalence 및 예방접종에 의한 혈청

역가를 측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얻어진 결과를 농장에 feed back하여 돈군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져 하였다.

2. 연구개발의 중요성

s laughter check을 통한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은 스웨덴을 위시한 서

구 제국과 북미주, 호주 등 여러 양돈 선진국에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s laughter check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던 기술적 문제점들이 많

이 개선되어 성공리에 적용되고 있다 .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pig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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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scheme과 같은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 laughter

check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돈군건강계획(herd

health scheme) 또는 indus try- based health approach를 시도하는데 큰 어려움

이 있다. ‘97년 7월부터 실시된 “위생 방역관리우수농장인증요령” 이나 ’94년에

고시된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에 종돈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5% 또는 20두

이상의 돼지에 대한 s laughter check과 주요 질병에 대한 혈청역가를 측정함으

로서 seroprevalence를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세부 기술적인

뒷받침이 미미하여 어려움이 많다. 종돈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육돈의 위생관

리를 성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학적으로 객관타당성이 있는 PigMon

Slaug hter Check의 s tandard protocol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W T O 출범이

후 국내외적으로 돈육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

르기까지 돈육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도축장 위생강

화를 통한 돈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s laughter check를 강화하지 않으면

돈육의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대만 구제역 발생 및 네델란드 등 서유럽국가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대일 돈

육 수출의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둥과 관련한 방역위생분야에

대한 일본측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위생적인 면에서 국내산 돈육은 일본

내에서 가장 하등품 취급을 받고 있어 위생적인 돈육생산 및 방역관리를 위한

도축장 질병 모니터링( 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에 대한 필요성이 어

느 때 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1) 기술적 측면

돼지의 질병관리를 성역적으로 하는 가장 기본되는 tool로써 스칸디네비아제

국을 위시한 여러 양돈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병변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돈군의 질병을 예찰하고 감시하는 기법인

s laughter check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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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며 예방수의학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법의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집단사육되는 돼지의 질병감염상태의 측정은 혈청학적 검사로서 가능

하지만 돈사에서의 혈액채취 등 번거러움이 많다. 그러나 도축시에 혈액을 수거

하여 검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les ion monitoring과 더불어

seromonitoring을 수행함으로서 돈군의 질병감염상태를 파악함은 물론 돼지 콜

레라 백신 등 예방접종효과도 측정할 수 있다.

2) 경제 산업적 측면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을 통하여 생산농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endemic

diseases의 확인 및 질병발생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적절한 health

management program을 성안하여 생산현장에 적용함으로써, 1) 돈군의 건강증

진과 생산성 향상, 2) 항균제의 남용과 잔류문제의 최소화, 3) 도체(장기)폐기 감

소, 4) 돈육의 안전성 확보, 5) 양돈장의 효율적 경영을 통한 수익성 재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3) 사회 문화적 측면

돈군의 건강증진에 기인된 양돈경영의 합리화 및 돈육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

자에게 신뢰받는 양돈업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된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도축돈의 s laughter check 대상 gross les ion의 선정 및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scoring sys tems을 구체화함과 아울러 seromonitoring기법을

set- up하여 적용성을 검토하고 국내 종돈장과 비육양돈장의 출하돈을 대상으로

계절별 또는 반기별로 herd health s urveillance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함과 아

울러 herd health improvement program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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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내용

1) Les ion m on itorin g과 s erom onitor ing을 위한 S am ple 선정

g u ideline 선정

Sample populat ion

Individual animal sample

Sample s ize 등에 대하여 literature review를 통하여 guideline을 선정

2) Monitoring 대상질병 및 조건 확정

Pig Mon Slaughter Surv eillance Procedures 적용성 검토 및 확정

S a rcoptic m a n g e, A s ca r is liv er s pot s , P n eu m on ia , P leu r is y ,

Pericardit is , Peritonitis , Pleuropneumonia, Ileit is , Atrophic rhinit is 등

에 대한 les ion monitoring 방법을 구체화함

Seromonitoring sys tem 구축

Aujeszky ' s disease, PRRS, Hog cholera, Sw ine influenza , Porcine

parvovirus , Porcine myocardit is virus , Japanese B encephalitis ,

M y copla s m a h y opn eu m on ia e , A ctin ob a cillu s pleu ropn eu m on iae ,

A t roph ic rh in it is , S w in e b ru cellos is , T ox opla s m os is 등에 대한

seromonitoring sys tem을 구축함

3) Les ion Monitoring Procedures 확대적용

종돈장 및 비육양돈장 출하돈에 대한 PigMon Slaug hter Check에 의

한 disease surv eillance

대한양돈협회 종돈능력검정소 출품 종돈장에 대한 s laughter check

비육양돈농장의 출하돈에 대하여 계절별 또는 반기별로 s laug hter

check

4) 종돈장과 비육양돈장 출하돈의 seromonitoring

Aujeszky' s disease, PRRS, Hog cholera, Swine influenza, Porcine parvo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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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cine myocarditis virus , Japanese B encephalitis, Mycoplasma hyopneumoniae,

A ctinobacillus pleu ropn eum on iae, A trophic rhinit is , Sw ine brucellos is ,

T oxoplasmos is 등에 대한 seromonitoring을 실시함

2. 연구개발 범위

1) 종돈장 출하돈 및 검정불합격돈의 s laughter check

8개 종돈장의 출하돈에 대한 les ion monitoring 및 종돈능력검정소 검정

불합격돈의 les ion monitoring

2) 일반비육농장출하돈의 s laughter check

3) 호흡기 병변으로부터 호기성균의 분리동정 및 antibiog ram profiling

4) 종돈장 및 검정불합격돈의 seromonitoring

5) 일반비육농장 출하돈의 s eromonitoring

6) 종돈장 및 비육농장(수출농장) 출하돈의 호흡기질병의 viral ag ent 추적

조사

7) 출하돈의 salmonella 오염도 조사

8) S laughter check을 이용한 양돈장 위생관리

Ⅳ.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 결과

1) PigMon Slaughter Check Program 구성요소 분석

도축돈의 병변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정립되어야 할 사항

들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1) 다양한 병변을 일관되게 기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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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와 양의 시료채취

(3) 관련자(수의사, 종업원 등) 훈련 및 quality control

(4) 검사결과 분석 및 해결방안 feedback 기술

(5) 생산자, 생산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도축돈의 병변검사 대상 질병은 각 나라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각 나라별로

중요시되는 질병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대상병변과 병변을 객관성 있게 기록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설정한 것은

표 1에 있는 바와 같다. 도축돈의 병변검사시 유의하여 검사해야 할 대상병변은

구진성 피부염(돼지 옴), 내부기생충을 대표하여 간회충반점(liver as caris spot),

유행성폐렴, 늑막염, 심낭염, 복막염, 흉막폐렴, 회장염, 위축성비염 등 9개 병변

을 검사대상으로 하였다. 도축대상돈은 생체검사에서 일단 건강하다고 판정되는

돼지를 도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사대상병변은 대부분 과거 병력에 의한

병변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축당시 임상증상은 무증상감염이거나 상재성 만성

감염(endemic chronic infection)이므로 이러한 병변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돈군의 크기에 따른 검사대상 돼지수가 자연히 달라져야 한

다. 이러한 점을 충족하기위해서 표 2에 요약된 Cannon과 Roe(1982) 등의 기준

을 적용하였다. 질병발생율이 10%내외인 endemic disease의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돈군의 크기가 100~3000두인 경우 각각 25~28두의 도축돈을 검사하면

95%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PigMon Slaughter Check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것을 토대로 농장의 위

생관리를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참여농장의 호응을 받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양돈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다.

도축검사에서 얻은 병변이 과연 어느 시점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얼마

동안 지속되었으며 치유과정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 즉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바로 이점이 전문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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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다. S laughter les ion이 도축시를 기점으로 언제쯤에 생기기 시

작하였으며, healing기간은 어느 정도냐? 하는 의문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

여 보면 표 3에 이는 바와 같으므로 s laughter check결과에 의한 feed back

program작성시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표 1. P igMon Slaug hter Check 대상 병변 선정

Conditions(Les ions) Monitored Sev erity Scored

Atrophic rhinitis Grade 0 ~5
Mycoplasma pneumonia* %(Active, Chronic)
Pleurit is P1, P2
Pericarditis Pos itive, Negat ive
Peritonit is Pos itive, Negat ive
Pleuropneumonia Pos itive, Negat ive
Liver w hite spots Grade 0~3
Ileal thickening Pos itive, Negat ive
Papular dermatit is Grade 0~3

* Enzootic Pneumonia

표 2. 질병 발생율이 낮은 돈군의 병변검사 Sample s ize

Pre- s laug hter

Population*

Percentag e of Dis eased Animals in Population
5% 10% 20%

90%a 95%a 90%a 95% a 90%a 95%a
100 36 44 20 25 10 13
125 38 47 20 25 10 13
150 39 48 20 26 10 13
175 39 49 21 26 10 13
200 40 50 21 26 10 13
250 41 52 21 27 10 13
300 42 53 21 27 10 13
450 43 55 22 28 10 13
650 43 56 22 28 10 13
750 44 56 22 28 10 13

3000 45 58 22 28 10 13

* Populat ion w ithin 16 w eeks of s laughter

a Confidence Level

Adapted from Cannon and Roe(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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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도축시 나타난 병변의 예상 치유기간

Condition
Risk Population
(Period before

market)
Reference

Mycoplasma
pneumonia 8~16 w eeks

Backs trom & Bremer, 1976;
W allgren e t al, 1990; Noyes e t al,
1990

Pleurit is 8~12 w eeks Mous ing, 1988

Atrophic rhinitis 4~5 months S traw e t al, 1986; Scheidt e t al, 1990

Pleuropneumonia 10~12 w eeks Pointon e t al, 1992

Liver w hite spots 6~12 w eeks Ericksen 1982; Bernardo e t al, 1990

Ileal thickening 4~6 w eeks Row land and Law son, 1978

Sarcoptic mange < 5 w eeks Pointon e t al, 1992

2) 출하돈의 Slaug hter Check Procedures 확립

Slaughter check 대상 병변(질병)에 대한 검사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Enzootic Pneumonia(Mycoplasma induced respiratory disease complex)

각 폐엽의 병변을 %로 표시하고 합산하여 폐렴 정도를 전 폐장의 %

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함

(2) Pleuropneumonia(Actinobacillus 흉막폐렴)

- 병변 유무 및 병변부위를 표시함

- 배면 횡격막엽의 출혈성괴사, 농양병소, 한국성 흉막염 등의 특이

병변을 lung diagram에 표시(pleuritis와는 구분하여 표시)

(3) Enzootic Pneumonia(Mycoplasma Pneumonia; MP) 및 Pleuropneumonia

의 병변 특히 MP의 병변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진행성 병변(active

les ion)과 만성 병변(chronic les ion)을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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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진행성 폐렴병변과 만성 폐렴병병의 차이점

Activ e Les ions Chronic Les ions

o Confluent w ith normal lung or

s w ollen

o Shrinkage of affected portion

and/ or interlobular fis sures

o Rounded edges to lobes o Sharp edges to lobes

o Soft texture o F irm tex ture

o Pale color o Dark

o Mois t ex udate in airw ays o Dry

o Sw ollen lobes o Catarrhal ex udate

o Edema o Scarring

(4) Pleuritis (유무 및 정도 확인, 엽간 및 흉막유착)

Adhes ions

Grade 1 = adhes ions betw een lung lobes

Grade 2 = adhes ions betw een lung lobes and thoracic w all,

pericardium, medias tinum

Pleuritis와 lung les ion과의 관계 표시

N1 = betw een lobes , normal lung

P1 = betw een lobes , pneumonic lungs

N2 = lobe to ribs , heart or medias t inum, normal lungs

P2 = lobe to ribs , heart or medias tinum, pneumonic lungs

(5) Pericardit is (유무 및 정도 확인)

- presence/ absence

(6) Peritonitis (유무 및 정도 확인)

- presence/ absence

(7) Ileitis (유무 및 정도, 촉진 및 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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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scaris liver les ions(Grade 0~2)

- 간의 양면을 검사하여 liver w hite spot 확인

- Grading of sev erity

Grade 0 = no les ions

Grade 1 = less than 10 "milk spots "

Grade 2 = 10 or more "milk s pots"

(9) Atrophic rhinit is (Grade 0~5)

Grade 0 Normal - T he turbinates fill the nasal cavity and the

septum is symmetrically pos itioned and s traig ht

Grade 1 S light localized chang es - S lig ht atrophy or abnormal

morphology confined to the v entral scroll of the v entral

turbina te

Grade 2 Mild atrophy - Obvious , but not extens ive atrophy of

one or both ventral scrolls w ith dorsal scrolls essentially

normal or w ith s light degenera tive chang es

Grade 3 Moderate Chang es - Moderate to marked atrophy of

ventral scrolls , usually w ith some involvement of the

dorsal scrolls

Grade 4 Marked chang es - Marked atrophy of ventral and

dorsal scrolls . F ibrous replacement of ventral scrolls

Grade 5 Severe Changes - Complete loss of dorsal & v entral

scrolls

(10) Papular Dermatit is , 기타 뚜렷한 병변에 대해서는 case by case로

확인 점검(예; 간농양, 신장병변, 비장병변, 임프절의 출혈 및 종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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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omonitoring 기법 개발

(1) 대상 질병의 선정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질병은 정부차원에서 근절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박멸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인 돼지 콜레라와 돼지 오제

스키병을 위시하여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뇌심근

염 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일본뇌염, 돼지 인플루엔자 등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

7종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흉막폐렴, 위축성 비염, 돼지 단독 등 5종의 세균성

질병을 선정하였으며, 대일 수출돈육 생산 양돈장의 경우에는 부루셀라와 톡소

플라즈마를 추가하여 검사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였다(표 5).

표 5. 도축돈 Seromonitoring의 검사대상 질병

질병명 원인체

돼지콜레라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뇌심근염바이러스 감염증

돼지 일본뇌염

돼지 인플루엔자

Hog cholera virus

Aujes zky ' s diseas e virus

PRRS virus

Porcine parvovirus

Encephalomyocarditis virus

Japanese encephalit is virus

Sw ine influenza virus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흉막폐렴

위축성 비염

돼지 단독

돼지 부루셀라

M ycoplasm a hyopneum oniae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B ordete lla bronchisept ica

E rys ipe lothrix rhus iopathiae

B rucella suis

톡소플라즈마 T oxoplasm a g ondii

(2) 대상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Seromonitoring 대상 질병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방법은 류 등(1997)의 방법에

준하여 표 6과 같이 다양한 진단법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진단법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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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eromonitoring 대상 질병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방법

질병명 검사방법

돼지 오제스키병(PRV) 효소면역법(ELISA, gp1)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간접형광항체법(IF A)

돼지콜레라(HC) 효소면역중화시험법(NPLA)

돼지인플루엔자(S IV) 혈구응집억제반응(HI tes t)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PPV) 혈구응집억제반응(HI tes t)

위축성 비염(AR) 응집반응(Agg lut ination tes t)

흉막폐렴 응집반응(Agg lut ination tes t)

마이코플라즈마 폐렴(SEP) 효소면역법(ELISA)

돼지 단독(SE)
생균응집반응

(Grow th agglutinat ion tes t)

돼지 부루셀라병 평판 응집반응, 튜브응집반응

톡소플라즈마 라텍스 응집반응

① 돼지 오제스키병(Aujeszky ' s Dis ease, Ps eudorabies )

돼지 오제스키병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전자결손백신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따라서 야외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항체와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를 감

별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 IDEXX사에서 개발, 시판하고 있는

“HerdCheck Anti- PRV- gp1 assay” ELISA 진단 kit를 구입하여 검사하였다.

② 돼지콜레라(Hog Cholera, HC)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세포변성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중화시험을

실시한 다음,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판독하는 효소면역중화시험법

(NPLA, Neutra lizing Perox idase- Linked As say)을 이용하여 혈청중화항체가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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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최근 N idovirales, A rteriviridae로 분류된 PRRS

virus가 원인체인 질병으로 간접형광항체법(IF A, Indirect F luorescent Antibody

T es t)을 이용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였다.

④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Porcine parv ovirus infect ion)

돼지 파보바이러스는 주로 임신 초기에 감염되어 유산을 유발하며, 원인체인

Porcine parvovirus가 혈구응집능을 갖기 때문에 기니픽 혈구를 사용한 혈구응

집억제반응(HI, Hemagg lut ination Inhibit ion T es t)으로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임신돈에서의 유산이 문제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도축돈에서의 항체가 검사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도축돈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축돈의 혈청에서 항체가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농장의 파보바이러스 감염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⑤ 돼지 일본 뇌염(Japanese encephalitis )

돼지 일본뇌염은 혈구응집억제반응(HI, Hemagglut ina tion inhibit ion tes t)로

항체를 검사하였다. 먼저 검사에 사용할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원의 역가를 완충

액의 pH별로 혈구응집반응을 실시한 후 판독하여 결과에 가장 적절한 검사조건

을 결정하고, 이 조건에 따라 검사혈청을 대상으로 혈구응집억제반응을 실시한

다. 따라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혈구응집억제항체가를 검사할 때는 항상

먼저 혈구응집억제반응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돼지 뇌심근염(Encephalomyocarditis )

돼지 뇌심근염 바이러스는 기니픽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억제반응(HI,

Hemagg lut ination Inhibit ion tes t)으로 항체가를 검사하였다. 뇌심근염은 현재까

지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이므로 항체가 검출된다는 것은 곧 야외감염이

라는 의미이므로 국내 발생상황을 추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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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돼지 인플루엔자(Sw ine influenza)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검사하였으

며, 돼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S1N1과 H3N2 2가지 혈청형에 대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⑧ 돼지 위축성 비염(Atrophic rhinitis )

돼지 위축성 비염은 원인균인 B . bronchiseptica 균을 배양, 불활화한 항원을

이용하여 플레이트 응집반응으로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⑨ 돼지 단독(Sw ine erys ipelas )

돼지 단독은 원인균인 E rysipe lothrix rhusiopathiae 균을 이용한 튜브응집반

응(Grow th agglut ina tion tes t)으로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⑩ 돼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Mycoplasma pneumonia)

원인균인 M ycoplasm a hyopneum oniae를 배양한 다음, 정제한 항원을 사용하

여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진단용

항원은 배양한 균체를 sonicator로 균질하게 한 다음, Sephacryl S - 300

gel(Pharmacia)을 이용하여 정제한 것으로 사용할 때 1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⑪ 부루셀라병(Brucellos is )

부루셀라균에 대한 항체가는 평판응집반응 (Buffered plate ag glutinat ion tes t)

으로 검사하며, 진단용 항원은 B rucella abortus의 농후한 사균액에 방부제로

0.5% 석탄산이 함유된 생리식염수를 가한 균 부유액을 crys tal violet와 brilliant

green으로 염색하여 제조한다. 평판응집반응으로 양성인 경우는 튜브응집반응을

실시하여 확진하였다.

⑫ 톡소플라즈마병(T ox oplasmos is )

톡소플라즈마병에 대한 항체검사는 서 등(1995)의 방법에 준하여 라텍스 응집

반응으로 실시하였다. 진단용 항원은 폴리스틸렌 라텍스 입자에 톡소플라즈마

(T oxoplasm a g ondii, RH strain) 항원을 흡착시켜 생산한 것으로 검사혈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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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소플라즈마병에 대한 항체가 존재할 때에는 항원이 흡착된 라텍스 입자와 격

자 형성을 이루어 응집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 응집상을 관찰함으로 항체 유무를

판독할 수 있다.

4) 출하돈의 s laug hter check에 의한 endemic diseas e 조사 및 양돈장의

위생관리

종돈장과 비육농장에서 출하되는 규격돈에 대한 s laughter check (les ion

monitoring)을 통하여 비육기에 문제된 endemic dis ease를 확인함과 아울러

prevalence를 밝히고 얻어진 결과를 농장에 feed back하여 돈군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져 수행한 일련의 시험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종돈장 출하돈(9개소 총 633두)과 비육농장 출하돈(7개농장 총 403두)

의 유행성 폐렴 병변 양성율은 각각 평균 47.6%(rang e 37.6%~65.6%)

와 70.7%(rang e 60.0%~73.8%)이었으며,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mean pneumonic score는 각 각 3.4와 6.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p< 0.01).

(2)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흉막폐렴 병변 양성율은 각각 7.6%,

13.4%로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p< 0.01), pleurit is 양성율은 각각

10.6%, 15.4%이 었다.

(3)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위축성 비염 양성율(% of more than

score 2)은 각각 38.2%(range 26.7%~53.3%), 47.2%(rang e

37.0%~59.5%)였으며, mean rhinit is score는 각각 1.16, 1.49로 비육농

장의 위축성 비염 발생율이나 병변정도가 종돈장 출하돈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4)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간회충반점 출현율은 각각 7.0%(range

0.0%~28.9%), 14.4%(range 0.0~21.4%)로 차이가 있었으나, 농장별 감염

율은 각각 77.8%(2/ 9), 85.7%로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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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진성 피부염 병변을 check한 11개 농장(종돈장 6개소, 종돈능력검정

소 및 비육 농장 4개소)의 농장별 양성율은 72.7%였으며 감염농장(8개

소)의 개체별 양성율은 평균 17.3%(rang e 10.0~25.0%) 이었다.

(6) 종돈장(5개소)과 일반 비육농장(4개소) 및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

272두에 대한 회장염병변 조사 결과 돈군 감염율은 100%이었으며 개

체별 양성율은 16.7%(range 6.7% ~27.3%)이었다.

(7) 종돈장(275두)과 일반비육농장(198두) 및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35두)

등 473두의 폐병변재료에서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49주,

P as teure lla m ultocida 116주, S treptococcus suis 64주, H aem ophilus

parasuis 13주를 비롯하여 S taphylococcus aureus 4주, A ctinom yces

pyog enes 4주를 분리 동정하였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는

amox acillin, ampicillin, ceft iofur, cephalothin, ciproflox acin 등에는 감

수성이었으며 , a m ik a cin , er y th rom y cin , k a n a m y cin , lin com y cin ,

ox ytetracycline, s treptomycin sulfadimethox ine, tylos in 등에는 내성

이었다. P asteure lla m ultocida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는 amox acillin,

ampicillin , ceft iofur, ciproflox acin, penicillin G 등이었으며, amikacin,

lincomycin, ox ytetracycline, s ulfadimethoxine, s treptomycin에는 내성

이었다. S tre ptococcu s s uis는 am ox acillin , am picillin , ceft iofur,

ciproflox acin, enrofloxacin. penicillin G 등에는 감수성이었으며,

amikacin, erythromycin, kanamycin, lincomycin, ox ytetracycline,

tylos in 등에는 내성이었다.

(8) 도축돈의 장간막 림프절에서 분리된 sa lmonella속균의 분리빈도는 종돈

군과 비육 돈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분리빈도는 16.2% (87/537)

이었으며, 농장별 분리율은 7.1%~29.4% 범위이었다. 분리된 87예의

salmonella속균 중 s erotyping이 가능한 것은 84예(96.6%)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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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ypable한 것은 3예(3.4% )이었다. 농장별로 동시에 3개 serotype 이

상이 분리된 예는 33.3%(3/9), 2개 serotype이 분리된 예는 44.4%(4/9)

인 반면 1 serotype만이 분리된 예는 22.2%(2/9)이었다. 장간막 림프절

에서 분리된 sa lmonella s pecies의 동정된 serotypes는 S . typhim urium

을 포함하여 10개 serotypes이었으며, 분리빈도는 S . typhim urium

(42.5% ), S . reading (17.2%), S . derby (10.3%), S . enteritid is (8.1%), S .

worthing ton(6.9%), S . m eleag ridis(3.4%), S . saintpaul(3.4% ), S .

schwartz eng rund (2.3%), S . california(1.2%)와 S . senftenberg (1.2% )의

순이었다.

(9) 종돈장 (4개소 ) , 일관생산농장 (1개소 ) 및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s laughter check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연후

에 약 4~6개월 간격으로 2~3회 반복하여 조사한 바 유행성 폐렴, 흉막

폐렴, 늑막염 발생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lung les ion score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B1 농장의 경우 최초 s laughter check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45.8%(11/24), % lung les ion score

2.5, pleurit is 양성율 8.3%였으나 돈군의 호흡기 질병을 control하기 위

한 조치를 계속하면서 개선효과를 살펴본 바 enzootic pneumonia 병

변 양성율은 34.6%로 % lung les ion score는 1.5로 pleurit is 양성율은

3.8%로 개선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modern confined sys tem

으로 돈사환경이 B1 농장과 유사한 B2와 B4 농장의 개선효과는 B1

농장의 개선효과와 아주 유사하였다. 재래식 돈사에서 모돈 700여두

규모를 일관생산체제로 사육하는 B5 농장은 철저한 돼지의 신규입식

통제 및 AIAO 등으로 위생상태가 우수한 농장으로 mean enzootic

pneumonia prevalence가 약 40% 선을 유지하였으며, 개선효과는 뚜렷

하지 않았다. 한편 돈군의 입식 관리 및 AIAO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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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 1 농장은 최초 검사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이

73.3%(22/30), mean pneumonic s core(% lung les ion) 6.7, gros s

pleuropneumonic les ion 양성율 20.0%, pleuritis 양성율 23.3%로 위생

상태가 열악하였으나 s laug hter check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한 농장주

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단시일내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

다. 특히 pleuropneumonia 및 pleuritis 병변 양성율을 크게 줄일 수 있

어 비육말기 돈군에서 호흡기 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종돈

능력검정소의 검정불합격돈에 대한 최초의 s laughter check의 결과는

enzootic pneumonia , pleuropneumonia, pleuritis 양성율이 각각 73.3%,

20.0%, 23.3%로 열악한 위생상태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

과 약 10개월 후에는 enzootic pneumonia , pleuropneumonia, pleuritis

양성율을 각각 64.0%, 8.0%, 8.0%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mean

pneumonic score도 6.7에서 5.4로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s laughter check결과를 분석하여 돈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tool로 활용

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출하돈의 seromonitoring

(1)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돈군의 위생상태 파악 및 건강증

진을 위하여 바이러스성 질병 7종과 세균성 질병 6종의 혈청학적 모니

터링 기법을 표준화하였다.

(2) 혈청학적 검사를 통하여 경북도 전체의 돈군 위생상태를 간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방역상 중요한 몇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① 돼지 오제스키병의 경우, 인근 경기지역의 발생 양돈장으로부터 항체

양성돈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경북도지역으로 돼

지 오제스키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는 방역상의 허점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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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었다. 따라서 발생지역으로부터의 돼지 유입을 차단하고 이를 확

인,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돼지 콜레라의 경우, 예방접종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예방접종의 경

과로 판단되는 항체 음성돈이 상당수 검색되어 돼지 콜레라 예방접

종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예방접종 강화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③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혈청학적 모니터링 결과와 도축돈 병변 판독결

과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돈군 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3) 수출돈 생산 양돈장에 대한 주요 5종 전염병에 대한 혈청학적 모니터

링 결과, 공중 보건 위생상 중요한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항체가 다수

검색되어 돈군에 대한 감염 및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연구결과로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기법이 표

준화되었고, 이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도축돈 모니터링이 가능해지

게 되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에 대한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

결과는 주요 질병의 방제를 위한 기초방역자료와 양돈장의 돈군 위생

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활용에 대한 건의

1) 위생 방역관리 우수농장 인증제 실시 방안으로 적용

2) 우수종돈장 인증요령(농림부 고시 제1966- 58호)의 실시 방안으로 적용

3) 권역별로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 과 seromonitoring을 통한 돼지질

병 감시체계 수립(‘97 시책건의) 방안으로 적용

4) 농장의 상재질병의 유형 및 prevalence를 파악하여 feed back 함으로서

돈군건강 증진방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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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mm ary

Many of the diseas es that affect g row er- finisher pig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do not cause observable s igns of disease. In severe cases , pig s

w ith pneumonia w ill look depressed, refuse to eat and dev elop an obvious

coug h, but many pigs w ill perform poorly w hen suffering milder s ymptoms.

It can be difficult to dis t ing uish these sub- clinically affected pigs from

healthy ones , yet their performance may s ignificantly reduce pig gery

profitability . Abattoir monitoring of a dis ease allow s a more accurate

assessment of diseas e levels , by evaluat ing the les ions of disease and not the

s ig ns . It is quick, reliable w ay of measuring the level of disease in a g roup

of pig s , and supplements on farm asses sment such as death, daily feed

intake, grow th rate and others .

T he health s tatus of pigs can be quantified during their mos t cos t ly phas e

of production, the grow / finish phase, by monitoring a range of organ

sys tems from a representat ive sample of pigs taken from the g row / finish

populat ion. T hus monitoring of pathological conditions in s laughter pigs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n effective veterinary service to commercia l

pig herds . T he nat ional s laughter s urveillance s chemes developed in

Scandinavia contributed s ignificantly to the ongoing internat ional trend aw ay

from individual animal health management to a herd- and indus try- bas ed

approach.

T he increas ing intens ificat ion of product ion sys tems and ris ing social

pressures for as surances on animal w elfare and product safety w ill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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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disease surv eillance at s laughter an es sent ial component of effect iv e

pig herd health management . T he primary object iv e of s laughter pig

monitoring has been to improv e the diag nos is of subclinical diseas es , s o

action can be taken to decrease diseas e on a herd bas is . Secondary

object ives have been to prov ide a cos t effective mechanism for reducing

loss es during grow th and process ing and to decrease the herd- to- herd

spread of diseases via the ongoing monitoring of breeding s tock source

herds . Such surveillance schemes also have been aimed at minimizing the

use of antibiotics and reducing the risk of res idues . Abattoir monitoring for

this purpose is now used in several countries and i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al Pig Herd Health Scheme in Scandinav ian countries ,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reat Brita in, Aus tralia and North America.

T his paper describes a s imilar s laug hter pig monitoring s cheme developed

in Korea and reports the res ults from the initial tr ials of opera tion. Pig

health monitoring can only provide a profile of diseases in finishing pigs .

T he accuracy of interpreting results depends on how many pigs are

ins pected. T he number of pig s inspected in each batch is determined by the

s ize of the herd and is calculated so that at leas t one pos itive w ill be

detected if the dis ease is present in the herd at a prevalence of ≥10%, and

so the w ithin herd prev alence of diseas e can be es t imated w ith an accuracy

of 10% (90% confidence level).

Gross les ions monitored in the present s tudy include those condit ions

commonly associated w ith economically s ignificant subclinical herd infections :

pneumonia, pleurisy, pericarditis , peritonitis , pleuropneumonia, sarcoptic

mange, ascaris liver spots , ileitis , and atrophic rhinitis . T he les 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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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ing sys tems used for conditions rout inely monitored have been des cribed

in some detail. T he morphology of les ions monitored in the present s tudy

has been described by Piointon e t al.(1992) and Straw e t al.(1986b); other

les ions w ere clas s ified by criteria used in s laughter monitoring schemes

operat ing in Aus tra lia (Pointon e t al., 1987). How ever, methods for conduct ing

the s laug hter inspections need to be adapted to the chain s peed and w orking

facilities a t indiv idual plants . A total of 1,036 s laughter pigs of w hich 633

pig s w ere from 9 breeders including Sw ine T es t ing Stat ion and the

remaining 403 from 7 farrow - to- finish fat tening herds w ere inves t ig ated

according to the s laughter check procedures es tablished and the results

obta ined are as follow s .

No herds involved in the present s tudy w ere free from enzootic pneumonic

les ions . T he prev alence of enzootic pneumonia in breeders and fattening

farms w ere 47.6%, and 70.7% , respect ively and mean pneumonic s cores 3.4,

6.4, respectively. T ypica l pleuropneumonic les ions w ere detected from both

breeders and fatteners w ith the rate of 7.6% and 13.4%, respect ively

indicating that the condit ion is prevalent throug hout the indus try . Incidence

of atrophic rhinitis w as 38.2% for breeders and 47.2% for fat teners and mean

rhinitis score of 1.16 and 1.49 w ere recorded for breeders and fatteners ,

res pectively. Fourteen among 16(87.5%) herds had ascaris infes tat ion and

72.7%(8/11 herds) of herds monitored had sarcoptic mange problems . As herd

prevalence increases so does the sev erity of les ions , some trials needed to

relate severity of pathology to performance. All of the herds inves t ig ated had

ileitis problems and mean herd prevalence of the condit ion w as 16.7%(range

6.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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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tory pathogens such as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

P asteure lla m ultocida, S treptococcus suis , H aem ophilus parasuis and

A ctinom yces pyog enes w ere recovered from pneumonic lung of s laughter

pig s of almos t all farms . T heir ant ibiograms w ere inves tigated and forw arded

to producers for proper management of respiratory diseases of their ow n

farm. Salmonella organis ms w ere isolated from mesenteric lymph nodes of

s laughter pig s w ith mean prevalence of 16.2%(range 7.1~29.4%) and the three

most frequently isolated serotypes in the order of frequency w ere S .

typhim urium , S . reading and S . derby.

A detailed report w as forw arded to producers show ing the prevalence of

each diseas e in the batch of pigs ex amined and the s everity of the more

important conditions . T he results of the prev ious inspect ion are compared s o

that the effect of any management chang es or treatments g iven could be

evaluated. A prelim inary result w ith a lim ited trial indicated that herd health

could be improved by the proper implementa tion of control measures for

endemic diseas es es tablished according to s laughter check and seromonitoring

res ults , although further w ork is needed to prove the benefit of the health

scheme for the indus try as a w hole.

Sw ine sero- monitoring technique w as succes s fully developed and this

technique in s laughter house provided invaluable information to unders tand

health s tatus of the farm and for the disease control. Seven v iral dis ease

and 5 bacterial dis eases w ere selected for the s tandardizat ion of the

sero- monitoring technique in the research.

Sero- monitoring provided very important clu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notifiable disease infected animals and their origin. Aujeszky ' 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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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o- pos itive pigs w ere ident ified in a s laughter house located in

Kyoung pook by ELISA tes t and subsequently these animals found to be

submit ted from a sw ine farm in Kyounggi- do area. A contagious infectious

disease hog cholera virus infection cons 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disease to the sw ine indus try in Korea and government launched eradica tion

program but sero- monitoring s how ed that this effort may not be success ful

because of malpractice in vaccinat ion and w ide spread non- v accinated

animals throughout the country. Data g enerated from sero- monitoring w ould

provide effect ive vaccination program and identification of the non- vaccinated

herd for th e s u cces s fu l era dica t ion prog r am policy . W e b eliev e th a t

sero- monitoring result to many vira l and bacteria l disease include HC, ADV,

PRRSV, JEV, EMCV, PPV, T GEV, AR, P . m ultocida, A P P , M ycoplasm a,

and SE play a pivotal role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s tatus in

Korean sw ine indus try . F arms export ing pork to foreig n country had

animals w ith sero- pos it ive to toxoplas mos is and other zoonotic dis eases . T his

res ult raised concern in public health and necess it ies in effect ive control

meas ures to these diseases .

Conclus ively, sero- monitoring technique w as success fully developed and

applied for the control of the infectious diseases in s w ine indus try . Data

collected from sero- monitoring w ere crucial for the environment friendly

sw ine indus try operat ion and g uide line for the diseas e control as w ell as

healthy pork production for th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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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우리 나라의 양돈산업은 정부의 축산장려정책과 양돈산업 관련자들의 헌신적

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여년간에 걸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였음은 통계수치

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돼지의 사육두수는 1970년에 1,126천두에서 6.3

배 증가한 7,064천두로 양적인 팽창면에서는 괄목할만하다(농림수산통계). 그러

나 돼지의 생산성은 아직도 축산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

점이다. 우리 나라는 모돈 두당 연간 16.8두의 이유자돈을 생산하는 반면 덴막

은 20.8두로 모돈 두당 연간 4두를 더 생산하며, 비육돈(100kg) 두당 생산비는

우리 나라는 166.8$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83.29$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 1996). 지난 20여년간 종돈의 도입이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많아 품종개량 면에서는 큰 발전을 하였다고 자

타가 공인하는 바다. 뿐만 아니라 돼지와 닭의 경우는 물론 비육우의 사료곡물

까지도 거의 전량 외국에서 들여다 온갖 좋다는 사양표준에 맞추어 생산한 수입

사료(?)로 사양하는데도 생산성이 왜 떨어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

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양돈의 현주소이다.

W T O체제하에서는 외국에서 물밀듯이 축산물이 수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

리 나라의 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으로서 굳건히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육류의 안전성

문제가 UR타결이후 더욱 중요시되게 되어 안전성이 결여된 축산물은 교역의 대

상에서 무조건 제외될 것이 자명함은 물론 자국내 소비도 어렵게된 상황이 되었

다. 1996년 상반기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영국의 광우병 사건, 일본에 문제

되었던 대장균 O157:H7 사건 등은 식육의 안전성에 대한 경종의 하나라고 생각

된다.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돈육의 안전성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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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대처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 하나는 쉽게

도출해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평균산자수는 비슷한데 덴막의 모돈은 우

리 나라의 모돈에 비해 년간 평균 4두의 비육돈을 더 생산한다는 것은 자돈생산

에서부터 출하시까지 폐사손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질병으로 인한

폐사손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은 제1종이 26가지 제2종이 25가

지로 총 51개 질병이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 OIE)에서는 동물질병의 전파속도 및 범위,

사회경제적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고 Lis t

A 질병 15종, Lis t B 질병 90종, Lis t C 질병 32종 등 총 137종이 등제되어 있

으며 이 중에서 우리 나라의 축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질병은 약 70종이다

(OIE,1992).

우리 나라의 가축 질병 발생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미흡하여 돼지질병 발생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

운 돼지질병의 검색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연대별로 새로

운 질병 검색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약 29종의 돼지질병이 확인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외국의 새로운 질병(해외 전염병)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60년 이전에 이미 우리 나라에 발생하고 있었던 돼지질병

예컨대 돼지단독(Sw ine Erys ipelas ), 돼지콜레라(Hog Cholera), 일본뇌염

(Japanes e B Encephalitis ), 전염성위장염(T rans miss ible Gas troenterit is ) 등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종돈의

도입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무서운 질병 이를테면 돼지흉막폐렴(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오제스키병(Aujes zky ' s Disease), 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 iv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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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ira tory Syndrome)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양돈계를 우울하게 만

드는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 1996 a, b). OIE는 축산 총 생산량의 20% 정

도를 질병피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양돈 총생산액 12,920억원중

20%인 2,584억원의 피해를 연간 감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1996 a, b). 우

리 나라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피해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돼지콜레라, 전염성위

장염 등 설사병, 흉막폐렴을 위시한 각종 호흡기 질병,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

호흡기질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건국이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돼지질병 중

하나 시원하게 근절한 것이 없이 계속 피해를 감수하면서 새로 침입되는 질병으

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양돈을 하는 셈이 되었다. 농림수산 통계에

나타난 법정돼지전염병의 발생상황은 건국이전부터 발생하던 돼지콜레라를 위시

하여 돼지 전염성위장염, 오제스키병, 유행성설사병, 돼지일본뇌염, 돼지단독 등

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통계상의 법정전염병 발생상황은 실제 발생 예와

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2~3년에 영남지방에서 유행하

였던 돼지 전염성위장염의 발생상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남지방의 양돈장

약 30%에 이 병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농가는 보유모돈 두당 1.43두의 자돈폐사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산출하면 그 당시

우리 나라의 모돈보유두수 약60만두의 30%인 18만두가 전염성위장염에 감염되

었으며 두당 1.43두의 자돈폐사손실 즉 18만두 × 1.43두 = 25만7천두의 자돈폐

사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에는 93년에 전국적으로 14농

가에서 2,296두에 전염성위장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전염병

발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96년초 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에 의한 폐사손실은 양돈단지내 10

개농가 총 사육두수 6,924두 중 2897두(41.8%)가 감염발병하였으며 이중 2,582두

(89.1%)가 실제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양돈장에 돼지콜레라가 일단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은 아주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돼지콜레라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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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년 문제되고 있다(김 등, 1997a).

우리 나라에 전에 없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종돈의 도입과 관련이

있으며, 이 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과정은 종돈의 국내이동과 맥락을 같이해

왔다. 돼지의 흉막폐렴, 오제스키병, 유행성 설사병,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

(PRRS) 등을 들 수 있다. 위생감시없이 유통되는 종축이 있는 한 새로운 질병

의 도입과 새로운 질병의 국내확산이라는 악순환고리는 차단되지 않을 것이 분명

하다.

우리 나라의 축산식품 생산공정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가장 소흘히 취급되고 있는 부분을 든다면 바로 도축장 위생관리라

고 할 수 있다. 위생적 도축을 통한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국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축산업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비위생적인 도축공정

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축산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한다. 생산농장에서 도축장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도축장에 모인

출하차량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농장간의 질병전파가 쉽게 일어나며(예 전

염성 위장염 등), 돼지 몇 마리를 실은 출하차량이 아무런 제한없이 전국을 누

비고 있는 실정이다.

도축검사 결과를 도체등급에 적용한다든지 농장에 피드백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출하농장이 스스로 농장의 위생상태를 개선하고저하는 의욕을 가질 동기

가 없다. 권역별로 대형 도축장을 설치하고 권역별 도축을 유도함으로서 불필요

한 장거리 수송을 없애고 도축장시설 가동률을 높임으로서 도축장위생개선에 힘

을 기울이게 해야 한다. 도축검사 결과를 생산자가 농장의 질병관리를 위한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농장의 위생상

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돼지질병의 예방조치는 전염병의 병인체를 차단해주는 조치가 가장 급선무이

며, 여기에 추가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환경관리 사료관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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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리개선으로 항병성을 높이는 일 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백신의 효과가 월등할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감염발병

할 위험하에 있는 돼지콜레라의 백신접종율이 55% 수준이니 다른 돼지백신의

접종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가축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보고서 참조). 질병으로 인한 축산생산성의 저하가 축산업의 성

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 축산인들에게는 잘 인식되어 있지 않

다고 본다. 사육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사양기술의 뒷받침이 잘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군집독(Crow d Poisoning) 현상에 따른 질병문제와 생산성저하문제

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W T O체제하에서는 위해미

생물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결여된 축산식품은 설자리를 잃게 되어 있

으니 더더욱 위생적 사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이다. 대만 구제역 발

생 및 네델란드 등 서유럽국가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대일 돈육 수출의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등과 관련한 방역위생분야에 대한 일본측의 요구

가 강화되고 있으며, 위생적인 면에서 국내산 돈육은 일본내에서 가장 하등품

취급을 받고 있어 위생적인 돈육생산 및 방역관리를 위한 도축장 질병 모니터링

(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 )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

정이다.

s laughter check을 통한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은 스웨덴을 위시한 서

구 제국과 북미주, 호주 등 여러 양돈선진국에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s laughter check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던 기술적 문제점들이 많

이 개선되어 성공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pig health

monitoring scheme과 같은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 laug hter

check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돈군건강계획(herd

health scheme) 또는 indus try- based health approach를 시도하는데 큰 어려움

이 있다. ‘97년 7월부터 실시된 “위생 방역관리우수농장인증요령” 이나 ’9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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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에 종돈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5% 또는 20두

이상의 돼지에 대한 s laughter check와 주요 질병에 대한 혈청역가를 측정함으

로서 seroprevalence를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세부 기술적인

뒷받침이 미미하여 어려움이 많다. 종돈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육돈의 위생관

리를 성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학적으로 객관타당성이 있는 PigMon

Slaug hter Check의 s tandard protocol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W T O 출범이후

국내외적으로 돈육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

까지 돈육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도축장 위생강화를

통한 돈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s laughter check를 강화하지 않으면 돈육

의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서구와 북미주 등 양돈 선진국가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의 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을 통하여 돈군에 상재하는 endemic dis eases를 효

과적으로 관리하는 health management program이 herd- base에서 indus try- base

로 확대되어 돈육의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laug hter check(les ion monitoring과 s eromonitoring)의 s tandard

protocols의 확립을 시도하였으며, 확립된 protocol을 이용하여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과 seromonitoring을 현재 우리 나라의 도축시설 여건 하에서 수행하

여 돼지의 건강과 돈육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농장의 endemic disease의

종류와 정도를 밝히고 유행한 질병의 seroprevalence 및 예방접종에 의한 혈청

역가를 측정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얻어진 결과를 농장에 feed back하여 돈군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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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PigMon Slaughter Check 구성 요소 분석 및

Procedures 확립

제1절 서 설

Slaughter check을 통한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은 스웨덴을 위시한 서

구 제국과 북미주, 호주 등 여러 양돈선진국에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s laughter check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던 기술적 문제점들이 많

이 개선되어 성공리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pig health

monitoring scheme과 같은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 laug hter

check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돈군건강계획(herd

health scheme) 또는 indus try- based health approach를 시도하는데 큰 어려움

이 있다. 종돈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육돈의 위생관리를 성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학적으로 객관타당성이 있는 PigMon Slaug hter Check의 s tandard

protocol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대양돈은 전업양돈 또는 기업양돈의 형태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공해문제, 동물복지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도축시 돼지질병의 감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돈군의 건강관리 요소로 떠

오르고 있다(Pointon, 1992). 도축시에 돼지에 나타난 병변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이 병의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농장에 feed

back 함으로서 돈군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

는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의 공통적인 목적은 비육단계에서 준임상적 질병

을 탐지하여 돈군 단위로 이 질병의 발생감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종돈군의 감시를 통해 돈군 간의 질병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으

며, g row / finish phase에서의 성장감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항균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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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잔류물질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되

고 있다(Lindqvis t, 1974; Aalund 등, 1976; Backs trom and Bremer, 1978; F les ja

등,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을 수

행하기 위한 s laug hter check s tandard procedures를 확립하고저 하였다.

제2절 연구추진 방법

도축돈의 병변 검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령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정립되어야 할 사항

들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1) 다양한 병변을 일관되게 기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

2)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와 양의 시료채취

3) 관련자(수의사, 종업원 등) 훈련 및 quality control

4) 검사결과 분석 및 해결방안 feedback 기술

5) 생산자, 생산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선진 여러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s laughter

check procedures 또는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의

실정에 부합한 monitoring procedures를 도출하고저 하였다.

제3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검사대상 질병(병변)

육성비육돈에 감염하는 대부분의 질병은 뚜렷한 임상증상없이 내과하지만 돼

지의 육성율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입힌다. 심한 경우는 식욕부진, 기침 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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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은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돈과 구별하기

가 쉽지 않다. 출하돈의 각 장기별 병변을 주의깊게 조사하면 돼지의 생산효율

에 큰 영향을 미친 돼지질병의 유무와 더불어 병의 정도를 비교적 쉽게 빠른 시

간에 추정할 수 있다(S traw 등, 1986a, b; Pointon 등, 1987, 1992; Moore and

Pointon, 1995). 새로운 질병의 발생도 도축장 질병감시로 찾아낼 수 있다.

proliferat ive enterit is의 병변을 도축돈의 회장검사로서 찾아낸다든지 흉막폐렴

병소 및 늑막유착 등의 병변의 출현 등으로 새로운 호흡기 질병을 예찰할 수 있

는 것을 예로 제시할 수 있다(S traw 등, 1986 a, b; Mercy and Brennan, 1987:

Moore and Pointon, 1995). 이와 같이 s laug hter les ion check를 통하여 현증감

염은 물론 준임상적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의 감염율을 측정하는데 요긴하게 활

용되었다(S traw 등, 1986a, b). 뿐만 아니라 도축검사는 질병방제방법의 효과를

측정하는데도 널리 이용되었다. 출하돈에 대한 주기적인 s laughter check를 통

하여 생산자들이 돈군의 생산성에 관계하는 준임상적 질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계기를 제공하여 돈군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Backs trom & Bremer, 1976; S traw 등, 1986a; Pointon 등. 1992).

여러 가지 문제되는 질병을 대상으로하여 s laug hter check를 수행할 수 있으

나 가장 보편적으로 검사대상이 되는 병변은 폐렴, 늑막염, 위축성비염, 내부기

생충감염, 번식장애 질병, 위궤양, 다리병변, 옴, ta il bit ing , 농양병소, 관절염,

pale exudat iv e muscles 등이다(Penny & Hill, 1974; O' Brien, 1969; Osborne

등, 1981; S traw 등, 1986a). 오스트렐리아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과 생산성저하

원인 질병 등 14종의 질병에 대한 병변검사를 수행하고 있다(Pointon 등, 1987).

이 중에서 ileit is , s arcoptic mange, nephritis 등에 대한 검사는 스칸디나비아제

국에서는 일반적으로 monitoring 대상 질병이 아니다(Pointon 등, 1992). 도축돈

의 병변검사 대상 질병은 각 나라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당해국에서 중요시되는

질병을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대상병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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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을 객관성 있게 기록하기위한 표준화된 방법으로 설정한 것은 T able 2- 1에

있는 바와 같이 도축돈의 병변검사시 유의하여 검사해야 할 대상병변은 구진성

피부염(돼지 옴), 내부기생충을 대표하여 간회충반점( liv er ascaris spot), 마이코

프라스마폐렴(유행성폐렴), 늑막염, 심낭염, 복막염, 흉막폐렴, 회장염, 위축성비

염 등 9개 병변을 검사대상으로 하였다.

1996년 9월 2일에 고시된 “위생 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에 따르면 검

사대상질병은 오제스키병, 돼지부루세라병, 돼지적리, 톡소플라스마병, 위축성비

염, 유행성폐렴, 돼지 옴 등 7가지 질병이다. 이 중에서 임상검사와 혈청학적 검

사 결과로 판정하는 것은 오제스키병, 돼지부루셀라병, 톡소플라스마병, 돼지 적

리 등이며 시험도축돈(출하돈)의 병변검사를 위주로 하는 것은 위축성 비염과

유행성 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다. 돼지 옴의 경우는 임상검사와 병변부에서

mite의 유무를 검사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질병의 검사도 주기적인

s laughter check과 도축돈의 혈청검사로서 해결할 수 있으며 돈군의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2. 검사대상 sample 수 및 sampling guideline

도축대상돈은 생체검사에서 일단 건강하다고 판정되는 돼지를 도축한다는 점

을 감안한다면, 검사대상병변은 대부분 과거 병력에 의한 병변일 경우가 대부분

이고 도축당시 임상증상은 무증상 감염이거나 상재성 만성감염(endemic chronic

infect ion)이므로 이러한 병변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돈군의 크기에 따른 검사대상 돼지수가 자연히 달라져야 한다. 육성비육돈군의

질병감시를 위한 도축돈의 병변검사는 감염율이 낮은 질병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sample이 요구되며 그렇게 해야 정확도가 높아진다.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 모든 도축돈의 les ion을 검사하지만 오스트렐리아의

Pig Health Monitoring Schemes (PHMS) 및 미국의 PigMon Slaughter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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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은 시간당 도축두수가 500두를 상회하는 빠른 도축속도와 검사인력 등

의 문제점 때문에 전 두수 검사가 불가능하여 PHMS에 참가하는 농장을 대상

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Backs trom and Bremer,

1976; S traw 등, 1986; Mercy and Brennan, 1987: Moore and Pointon, 1995;

Pointon 등, 1987; Pointon and Hues ton, 1990).

오스트렐리아에서는 돈군의 크기에 관계없이 질병감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하여 48~70두의 돼지를 검사하고 있다(Moore and Pointon, 1995). 규모가 큰 농

장에서는 1회 출하돈이 70두를 상회하지만 적은 농장에서는 1회 출하돈의 수가

적어 2~3회분의 출하돈을 한번에 출하해야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게 마련이다.

해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돈군의 규모에 관계없이 20~30두를 검사하고 있는

추세이다(Pointon 등, 1990; Moore and Pointon, 1995). S traw 등 (1986a, b) 은

폐렴이나 위축성비염처럼 돈군에따라 차이가 심한 질병의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서는 돈군의 크기에 관계없이 최소한 30두를 검사해야만 한다고 한 반면,

Morrison 등(1984)은 아주 심한 병변을 나타내는 단 한 마리의 sample도 돈군

의 폐렴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Pointon 등(1992)은

T able 2- 2에 요약된 Cannon과 Roe(1982) 등의 sample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통

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질병발생 탐지를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 guideline이

미국의 PigMon Slaughter Check Sampling Guideline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질

병발생율이 10% 내외인 endemic disease의 병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돈군의

크기가 100~3000두인 경우 각각 25~28두의 도축돈을 검사하면 95%이상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ample s ize는 일반적으로 농

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돼지의 수와 반드시 연관하여 고려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의 규모가 이 범주안에 들기 때

문에 질병진단을 위한 s laughter check시 sample s ize는 25~28두가 적합할 것으

로 사료되었다(T able 2- 2 &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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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축돈의 Sla ughter check 시기 및 검사간격

대부분의 돼지 질병의 이환율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s laughter check를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를 소흘히 할 수 없다(T able 2- 4). 계절

에 따른 질병 발생양상 및 이환율은 환경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Chris tian & Baker, 1973; Socha , 1980; Linquis t, 1974; Os borne

등, 1981; S traw 등, 1986a). 봄과 가을철은 우리 나라를 위시한 북반구에서는

일교차가 심하며 외풍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 계절에 비육기를 거치는 경우는 폐

렴을 앓고 출하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늦가을에 출하되는 돼지의 폐렴병변이

가장 심하며 늦봄에 출하되는 돼지도 다른 계절에 출하되는 돼지에 비해 일반적

으로 폐렴병소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is t ian & Baker, 1973; Osborne

등, 1981; Pointon 등, 1992; S traw 등, 1986a; S traw 등, 1994). 위축성비염병변

은 분만돈사와 이유자돈사의 병발생 및 이환율과 관계가 깊으며(De Jong,

1992), 도축시 병변은 이미 4~5개월 전에 생긴 병변이라고 할 수 있다. 7~8월의

도축돈군에서 가장 높은 이환율을 나타내었으나 1~2월 도축돈의 경우는 가장 낮

은 이환율을 나타내었다(Socha, 1980; Straw e t al, 1986a). Ascaris liv er les ion

은 회충란의 발육에 적합한 여름철에 발생빈도가 높으며 톱밥돈사에서는 더욱

심하게 문제되고 있다(김, 1998; Backs trom & Bremer, 1976; Lindqvis t, 1974;

Penny, 1977; Straw 등, 1986a; Pointon 등, 1992). 늑막염병변은 1월~3월 사이에

는 다른 시기보다는 출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Osborne 등, 1981).

mange의 발생도 계절적인 영향이 커서 주로 겨울철에 문제되고 있다(Davies

등, 1991; Hollanders & Vercruysee, 1990; Martineau 등, 1987; Shehan, 1974).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는 계절적 불임증(s easonal infert ility)

을 들 수 있으며 주로 무더운 7~8월경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S traw 등,

1986a). 이와 같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질병의 진단이나 monitoring은 질병의

검사를 매 계절에 1회씩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Stra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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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은 분기별 s laughter check 즉 1월, 4월, 7월, 10월에 1회씩 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1년에 1회 또는 2회 정도만 s laughter check를 하게되면 질병발생

peak를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monitoring한다기 보다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매 도축시마다 검사를 수행한다면 상당한 경비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cos t- benefit가 적절한 검사간격 즉 1년에 몇 번 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오스트렐리아에서 1987~1990년간에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에 준하여

s laughter check을 돈군의 크기에 따라 1년간에 수행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T able 2- 5에 있는 바와 같이 모돈 > 500 양돈장에서는 평균 2.2개월에 1회씩 수

행한 반면 모돈 51~100두 규모 농장은 6.5개월에 1회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모돈 200두 이하 농장에서는 s laughter check을 주로 돈군의 상재질병 진

단목적으로 1년에 2회 또는 1회 검사한 반면 큰 농장에서는 농장에 새로 발생하

는 질병을 감지하고 상재질병의 이환율 변동 등을 monitoring하기 위하여

s laughter check를 최소한 계절별로 1회 이상 수행하였다.

PigMon Slaughter Check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것을 토대로 농장의 위생

관리를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참여농장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양돈산업육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다. 도

축검사에서 얻은 병변이 과연 어느 시점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얼마 동

안 지속되었으며 치유과정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 즉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바로 이점이 전문 수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

한다고 할 수 있다. S laughter les ion이 도축시를 기점으로 언제쯤에 생기기 시

작하였으며, healing기간은 어느 정도냐? 하는 의문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

여 보면 T able 2- 6에 있는 바와 같다.

도축돈의 병변검사에서 병변치유기간이 가장 긴 위축성비염이나 폐렴의 병

변 지속기간으로 알려진 16주간의 pre- market populat ion 즉 출하 16주전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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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변이 생기면 도축검사에서 병변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속하는

돈군의 수를 sample s ize로 간주하고 있다(Pointon 등, 1992, Pointon 등, 1996).

T able 2- 2 & 2- 3의 pres laughter populat ion은 16- w eek pres laughter pig

populat ion을 의미한다. as caris liver spot, ileitis les ion(ilea l thickening)처럼 비

교적 단시일(3~6 w eeks)에 치유되는 병변의 경우는 도축시 발견된 병변의

prevalence는 육성돈군의 질병발생양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도축병변 검사 절차(Procedures for les ion surveillance)

PigMon Slaughter Check를 위한 les ion monitoring은 Straw 등(1986b) 및

Pointon 등(1992)에 의해 기술된 바 있으며, 기타 병변에 대한 것은 오스트렐리

아의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에 요약정리되어 시행되고 있다(Pointon 등,

1987). 실제적으로 도축검사는 각 도축장의 시설 및 도축속도에 따라 대처하도

록 유의하지 않으면 원활한 les ion monitoring을 할 수 없다. 도축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관계자, 출하농민, 수의사 및 검사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

가 이루어져 도축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도축검사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실제 도축검사과정에서

어떻게 les ion monitoring을 하느냐 하는 도축병변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유행성 폐렴

폐의 병변을 검사할 때는 반드시 육안적 검사와 촉진검사를 병행하여 폐렴병

변을 확인하도록 하여야만 정확한 les ion monitoring을 할 수 있다(S traw 등,

1986b). 폐의 복면과 배면을 조사하여 중간엽의 병소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Pointon 등, 1987; 1992). 도축속도가 빠른 작업장에서는 폐렴병소를 흐름에 맞

추어 검사하기가 어려우므로 폐를 별도로 수거하여 검사해야할 필요성이 있으

며, 장기트레이가 없거나 부족하여 검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작업장에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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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조치를 하여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S traw 등, 1986b; 1994; Pointon 등, 1987; 1992).

유행성 폐렴은 M ycoplasm a hyopneum oniae와 2차적 감염균에 의한 폐렴을

통칭하며 이러한 폐렴병변은 두개복측 경화병소(cranio- ventral consolidat ion)가

특징이다(Ros s , 1992; W hit tles tone, 1973). 실제적으로 농장에서는 M ycoplasm a

hyopneum oniae의 단독감염은 드물며, P as teure lla m ultocida, S treptococcus

suis , H aem ophilus parasuis , M ycoplasm a hyorhinis 및 기타 opportunis tic

pathogen들이 혼합감염하여 소위 유행성 폐렴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Ross ,

1992; W hitt les tone, 1973, Pizoan,1992). 유행성 폐렴의 les ion monitoring은 폐렴

병소의 유무보다는 경화병소(cons olidat ion)의 폐엽별 비율을 가늠하여 폐 전체

에 대한 비율을 환산하여 폐렴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폐렴병변의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엽의 중량과 상대적인 용적을 알아야 정확성을 기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몇몇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T able 2- 7에 있는 바와 같으

며(Chris tensen & Mousing, 1992; Morrison 등. 1985; Heilmann 등. 1988), 일반

적으로 우측폐엽의 용적이 전체의 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각 폐엽

의 용적비가 다르기 때문에 병변을 취합하기 위하여 각엽의 용적/중량비로 합산

하는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Straw 등(1986b)이 제안한 추정용

적비를 따르면 계산상의 번거러움을 상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축과정에서

검사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기에 Fig.2-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요령으로 폐병

변의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consolidation 병변은 현재 병변이 진행상태인 act ive les ion과 치유단계 또는

만성병변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Pointon 등(1996)의 criteria를 적용하였다(T able

2- 8). 만약 동일 폐에서 만성병변과 급성병변이 나타나면 이 폐의 병변은 active

s tate로 구분하였다. 흉막폐렴의 전형적인 병소는 폐렴으로 구분하지 않고 흉막

폐렴병소로 구분하였다(Pointon 등, 1987; 199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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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늑막염(Pleurit is )

폐엽간의 유착은 Grade 1, 폐엽과 흉벽(thoracic w all), 심낭막, 종격동

(medias tinum)과의 유착은 Grade 2로 기록하여 구분하였으며, 늑막염소견이 육

안적으로 정상폐 또는 폐렴병소가 있는 폐에 나타났는지를 구분하였다. 즉 정상

폐의 엽간유착 및 늑막 등과의 유착은 각각 N1, N2로; 폐렴병소부위의 엽간유

착 및 폐엽과 늑막, 심장, 종격동 등과의 유착은 각각 P1, P2로 구분하였다. 흉

막폐렴병소와 늑막, 심낭막, 종격동 등과의 유착은 늑막염으로 표시하는 대신

PlPn(pleuropneumonia)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Pointon 등, 1987; 1992; 1996).

다. 흉막폐렴(Pleuropneumonia)

배측면(dors al aspect) 횡격막엽을 중심으로 기타 폐엽에 흉막폐렴의 병소유무

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촉진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의 특이한 병변은 한국적으로 융기된 출혈성 괴사성 병소 또는 화농병소가 한국

성 늑막염(늑막유착병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S traw 등, 1986b; Nicolet ,

1992). Brandreth & Smith(1985)는 특이한 병변이 없이 횡격막엽에 늑막염 병소

가 있는 경우와 한국적으로 공동화(cavita tion)한 폐병소는 흉막폐렴을 의심케하

는 병변이며, Done 등(1990)은 소엽성 출혈병소는 minor taxon haemophili에

의해서도 나타남으로 흉막폐렴병소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기타 세균에

의한 색전성 폐렴(embolic pneumonia)도 흉막폐렴병변과 아주 유사함으로 이의

감별을 위해서는 미생물학적인 동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흉막폐렴 병변을 도축

검사에서 확인하는데 있어 폐렴의 정도는 표시하지 않고 유뮤만을 시진과 촉진

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traw 등, 1986b; Pointon 등, 1987; 1992; 1996).

라. 심낭염(Pericarditis )

일반적으로 폐와 같이 수거하여 검사하거나 v iscera tray에서 심낭염 유무를

육안적으로 검사한다. 심낭염병변은 심낭에 섬유소침착 및 폐와 유착 등의 병소

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Pointon 등, 1987; 1992;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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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복막염(Peritonit is )

내장 적출후 v icsera tray에서 복막염병소의 유무를 관찰한다. 내장을 함께 수

거하여 복막염 검사는 물론 회장병소를 시진 촉진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복막염의 정도는 표시하지 않고 다만 유무만을 관찰 기록한다

(Pointon 등, 1996).

바. 간 회충반점(Liver ascaris spot)

viscera tray 또는 따로 내장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liver w hite s pot을

간의 앞뒷면 모두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판독한다. 회충의 자충이 간을 통과하므

로 생긴 특징적인 w hite s pot은 비교적 쉽게 판정되며 liver spot의 유무와

prevalence가 중요시되지만 전통적으로 liver spot의 수를 파악하여 심한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s traw 등(1986b)은 normal(no les ion), mild(1 or 2 spots ),

moderate(3 to 15 spots ), severe infes tat ion(more than 15 milk spots )으로 구분

하여 monitoring하였으나 작업장의 흐름을 감안하여 3단계 즉 Grade 0(no

les ion), Grade 1(less than 10 w hite spots ), Grade 2(10 or more w hite spots )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Pointon 등, 1992; 1996).

사. 구진성 피부염(Papular dermatit is )

구진성 피부염 병변은 탈모와 남은 털 태우기(scalding ) 과정이 끝난 후 내장

적출을 하기 전에 관찰하여야 하나 도축공정상 내장적출후 scalding을 수행하는

도축장이 있으므로 도축장 사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좋다. 구진성 피부염 병

변은 Grade 0~3으로 구분하여 monitoring하고 있다. 하지만 구진성 피부염 병소

는 Grade 1에서는 특이성이 79% 정도로 sarcoptic mite hypersens it ivity 의 특

이 병변은 아니지만(Davies 등, 1991a), Grade 2와 3의 병변은 mite

hypersens itivity les ion과 highly specific(> 98%)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ointon

등, 1996). 구진성 피부염 병변 s core를 나타내는 구진성 피부염의 예는 Figure

2-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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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회장염 병변

viscera tray 또는 별도 수거시에는 검사대에서 회장말단의 외견검사와 더불

어 촉진으로 terminal ileum의 비후여부를 검사한다. 사후평활근연축

(pos tmortem smooth muscle spas m)과 t rue ileal thickening을 구별하기 위하여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단단히 훑으면 병소가 있는 경우는 ileal thickening이 계

속 감지되지만 사후평활근연축인 경우는 없어진다. 오스트렐리아에서는 장간막

울혈과 부종 여부에 따라 병변심도를 구분하지만 미국의 Pig Mon Slaug hter

Check Program에서는 ileal thickening의 유무로 구분하고 있다. ileal thickening

과 염증반응은 proliferative enteropathy complex (intes tinal adenomatos is ,

necrot ic enteritis , reg ional ileitis )가 있다는 증거이다. Row land &

Law s on(1992)은 병변이 비교적 짧은 시일에 치유되기 때문에 도축돈 회장검사

로서 돈군의 질병상태를 가늠하기에는 sens it iv ity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오스트렐리아에서는 도축돈 회장병변검사는 proliferative enteropathies의

medication prog rams monitoring에 활용하고 있다(Lloid, 1992). Jones 등(1993)

은 PCR법이 가장 우수한 proliferative enteritis의 진단법이라고 하였으며

palpation technique는 sens itive한 방법이지만 s pecificity는 낮다고 하였다. 요약

하면 PigMon palpat ion technique는 도축돈에 대한 신속한 검사로서 돈군의 질

병유무를 파악하는 screening tes t이지 결코 확진법은 아니다. 해서 이 검사항목

은 선택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Pointon 등, 1987; Pointon 등, 1996).

자. 위축성 비염(Atrophic rhinitis )

위축성 비염의 병변은 돼지 코(snout)를 골절톱으로 제2 앞어금니(premolar

teeth) 부위에서 수직으로 자른 후 비갑개골 위축상태를 검사한다. 병변의 정도

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Done(1964)과 Runnels (1982)

의 방법이 판독하기가 쉬우며 도축장의 특수한 조건 등을 감안하면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무난하고 bias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Pointon 등, 1987;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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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개골 병변의 심도를 0~5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며(T able3- 2) 이에 따른

비갑개골 병변 사진은 Figure 3- 4 에 있는 바와 같다.

차. 화농병소 및 관절염

관절염 병변은 외견상으로 특징적이므로 도축공정 중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으나 화농병소는 도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근육, 림프

절, 내장장기, 흉강, 복강, 척추, 주사부위 등)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

기가 어렵다. 화농병소부위 또는 장기는 폐기되어야하기 때문에 도축검사과정에

서 검사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다. 돈군에서 화농병소가

특정부위에 생긴 개체가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구하고 개선하는데 활용

할 수 있어 유럽이나 오스트렐리아 등지에서는 Pig Health Monitoring Scheme

등에 적용하고 있다.

T able 2- 1. Diseases or les ions monitored at s laughter check
Con dit ion s
m on itored

Severity s cored Others

Atrophic rhinit is Yes

Enzootic pneumonia Yes A ct iv e / C h r on ic

Pleuritis Yes
w ith or w ith ou t

p n eu m on ia

Pericardit is No

Peritonitis No

Pleuropneumonia No

Liver w hite spots Yes

Ileal thickening Yes

Papular dermatitis Yes

Other condit ions monitored in Pig Health Monitoring Schemes(PHMS) in

Aus tra lia : nephritis (leptospiros is ), a rthrit is , erys ipelas , abscess es , tail bit ing ,

esophagog as tric ul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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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2. S am ple s izes neces s ary to detect les ions a t low pr ev a len ce

in popu la t ion s of d ifferen t s izes

Pres laug hter

populat ion

Percentag e of dis eased animals in populat ion

5% 10% 15%
90% a 95a 90% a 95% a 90% a 95% a

100 36 44 20 25 10 13
150 39 48 20 26 10 13
175 40 50 21 26 10 13
200 41 52 21 27 10 13
300 42 53 21 27 10 13
450 43 55 22 28 10 13
650 43 56 22 28 10 13
750 44 56 22 28 10 13

3,000 45 58 22 28 10 13

a Confidence level
Adapted from Cannon and Roe(1982)

T able 2- 3. Guide to selecting sample s ize to es t imate prevalence and to

ass is t in interpreting results

Populat ion

S ize

Es timated

Prevalence(%)a
90% confidence level 95% confidence level

±5%b ±10% b ±5% ±10%

No animals sampled No animals sampled

200 10 66 22 82 30

20 93 36 111 47
500 10 82 24 109 35

20 129 24 109 35
700 10 86 24 116 35

20 139 43 116 35
1000 10 97 24 122 35

20 148 43 122 35
> 3000 10 97 24 138 35

20 173 43 246 61

Extracted from Cannon & Roe(1982) and Pointon 등(1992).
a Proport ion of pigs w ith les ions in the population s ampled.
b Accuracy(Range of prevalences in w hich the true population prevalence fa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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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4. T he seasonal pattern of diseases found in s laug hter pigs

Dis ease Spring Summer Autumn W inter

Pneumoniaa + + + + +

Pleurisy + + + + + + + + + +

Atrophic

rhinitis
+ + + + + +

Ascaris + + + + +

Mang eb + + + + + + +

Note: +++ = peak prevalence; + = leas t prevalence

a Ex tracted from Straw e t al. 1986

b Ex tracted from Fles ja & Ulves ter(1979); Mercy & Brennan(1988)

T able 2- 5. Average number of groups of pigs monitored at s laughter per
year according to herd s ize(1987- 1990)

Number of Sow s

Number of ins pections /year Averag e interv al

betw een

ins pection

(month)
South Aus tralia W estern Aus tra lia

1~25 0.9(8) 1.13(5) 12.1

26~50 1.23(42) 1.36(46) 9.2

51~100 1.90(55) 1.77(61) 6.5

101~200 2.42(19) 2.09(24) 5.3

201~500 3.94(6) 3.36(10) 3.4

> 500 6.52(9) 4.14(6) 2.2

F inishing herd (0) 1.95(8) 6.2

Note: ( ) = number of he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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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6. Es t imated time for resolut ion of les ions monitored at s laughter

Condition
Risk populat ion

(Period before
market)

References

Atrophic rhinit is 4- 5 months S t r a w 등 , 1986; S ch eid t 등 ,
1990

Enzootic pneumonia 8- 16 w eeks B a ck s t r om & B rem er , 1976;
w a llg r en 등 , 1990; N oy es 등 ,
1990

Pleuritis 8- 12 w eeks M a r t in s s on & Lu n dh eim ,
1985; M ou s in g , 1988

Pleuropneumonia 10- 12 w eeks Pointon 등, 1992;

Liver w hite spots :

Mild 1s t ex pos ure 2- 3w eeks Chris tensen & Mousing, 1992

Moderate/ severe
reinfection

6- 12 w eeks Eriks en, 1982;

Ileal thickening
(Prolifera tive
enteritis )

4- 6 w eeks Row land & Law s on, 1992

Sarcoptic mange < 5 w eeks Pointon 등, 1992

T able 2- 7. Rela tive w eights of lung lobes as percent of total lung w eight

S tudy

Left Lung Lobes Right Lung Lobes

Apical Cardiac Diaphr. Apical Cardiac Diaphr. Interm. Na

A 7 7 32 12 8 30 5 11

B 5 7 32 6 9 36 5 20

C 5 6 29 11 10 34 5 13

Note: A = Morrison e t al. 1985; B = Heilmann e t al.1988;
C = Chris tensen 1990. Rounding of numbers may cause total

percentages to equal more than 100.
a = number of pigs ex amined in each s 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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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2- 8. Active and chronic clas s ifica tion for lung consolidat ion

Active Chronic

o Confluent w ith normal lung

or sw ollen

o Shrinkag e of affected portion

and/or interlobular fis sure

o Rounded edges to lobes o Sharp edges to lobes

o Soft tex ture o F irm tex ture

o Pale color o Dark

o Mois t exudate in airw ays o Dry

o Sw ollen lobes o Catarrhal ex udate

o Edema o Scarring

NB: If act ive and chronic les ions are present in the same lung then
the lung is class ified as active.

F igure 2- 1. Example of pneumonia s cores (S traw 1986b).

A: normal lung and percent of w hole for each lobe.

B: Lung w ith lobe score of 12%.

C: Lung w ith lobe score o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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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ure 2- 2. Ex amples of s everity score for papular dermatitis

Grade 1: les ions located mainly on head, belly and buttock

Grade 2: Generalized, mild to moderate dens ity

Grade 3: sev ere, generalized w ith areas of high dens ity

제4절 적 요

각 농장에서 출하되는 도축돈에서 문제되는 현증감염과 준임상적 감염증을 파

악하기 위한 s laughter check은 돈군의 건강증진을 위해 선진 양돈국가에서는

널리 응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을 통하여

돈육의 안전성 제고는 물론 농장에서 식탁(from sta lbe to table)에 이르기까지

의 위해요소 분석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도축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대처가 미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선진 여러 나라에서 성공리에 수행되고 있는 s laughter check prog ram

또는 pig health monitoring schemes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1. s laughter check 대상질병(병변)은 양돈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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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emic dis ease에 대한 monitoring이 주종을 이루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는 이 범주에 속하는 질병대상으로 유행성 폐렴(enzootic pneumonia), 늑막

염, 심낭염, 복막염, 흉막폐렴, 위축성 비염, 간 회충증, 회장염, 구진성 피

부염(돼지 옴) 등 9가지에 대하여 검사함으로서 돈군의 건강증진 및 돈육

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도축대상돈은 생체검사에서 일단 건강하다고 판정되는 돼지를 도축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검사대상병변은 대부분 과거병력에 의한 병변일 경우

가 대부분이고 도축당시 임상증상은 무증상감염이거나 상재성 만성감염증

(chronic endemic infect ion)이므로 이러한 병변을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

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돈군의 크기에 따라 sample 수가 다르게 된다. 일반

적으로 chronic endemic disease를 도축돈에서 발견하거나 이 질병의

prevalence를 밝혀내기 위해서 질병발생율 10%를 기준으로하여 95% 신뢰

도를 확보할 수 있는 sample수를 체택함으로 도축 전 16주간의 돈군이

100~3,000두인 경우 25~28두를 검사하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3. 돼지 질병의 이환율은 계절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검사시기와

일년간 검사회수가 검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돼지 회충검사를 겨

울에만 수행한다든지 돼지 옴 검사를 여름철에 한다는 것은 이 질병의

peak prevalence를 알 수 없다. 돈군의 크기에 따라서도 년간 검사회수를

cos t / benefit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등 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모돈

200두 이상규모는 계절별로 1회 즉 1월, 4월, 7월, 10월에 수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모돈 100두 미만인 경우는 1년에 2회 수행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검사대상 질병에 대한 도축검사 절차

유행성 폐렴(enzootic pneumonia)을 검사할 때는 반드시 육안적 검사와 더불

어 폐의 복면과 배면, 중간엽의 촉진검사를 정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공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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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질이 없게끔 검사절차를 신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검사순서는 좌첨엽, 좌심

장엽, 좌횡격막엽, 우첨엽, 우심장엽, 우횡격막엽, 중간엽의 순서가 일반적이다.

각 폐엽의 비율은 좌우횡격막엽은 각각 25% , 나머지 각엽은 각각 10%로 추정

하여 각 엽별로 병소크기를 확인하고 전체 폐병소를 %로 표시하면 폐병변의 크

기를 측정할 수 있다. 유행성 폐렴(마이코프라스마 폐렴)의 특징적인 적자색 경

화병소를 시진하여 병소의 크기, 변연부 상태를 관찰하고 촉진하여보면 진행성

병변인지 만성 병변 혹은 치유단계의 병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늑막염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폐엽간의 유착병소인 경우는 Grade 1(P1),

폐엽과 흉벽, 심낭막, 종격동(medias ternum)과의 유착병소는 Grade 2(P2)로 판

독하여 늑막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안적으로 정상폐에서도

늑막염 병소가 관찰되므로 이 경우에는 각 N1, N2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흉막폐렴 병소는 배측면(dorsal aspect) 횡격막엽을 중심으로 기타 폐엽에 병

소를 관찰하고 촉진하여 폐렴병소가 있을 경우는 위치를 표시하고 PlPn으로 기

록하였다. 흉막폐렴의 특이한 병소는 한국적으로 융기된 출혈성 괴사성 병소 또

는 화농성 병소가 한국성 늑막염(늑막유착병소)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일반

적이나 특이한 병변 없이 횡격막엽에 늑막염 병소와 한국성 공동화 병소

(cavita tion)는 흉막폐렴병소일 경우가 많다. 흉막폐렴의 경우 폐렴의 정도는 표

시하지 않고 유무만을 표시하였다.

심낭염은 일반적으로 폐와 같이 수거하여 검사하거나 viscera tray에서 직접

병소유무를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막염의 경우는 viscera tray에서 복막

염 병소를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v iscera tray가 적거나 없을 경우 내장을

함께 수거하여 회장염 촉진검사시에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심낭염과 복막염

은 정도는 표시하지 않고 유무만을 기록하였다.

간 회충반점은 회충의 유충이 간을 유주할 때 손상된 간에 나타나는 병변으로

불규칙한 흰색반점이 특징이다. 간의 앞뒷면을 면밀히 조사하여 w hite spo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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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파악하여 Grade 0(no les ion), Grade 1(less than 10 w hite spots ), Grade

2(10 or more w hite spots )로 구분하여 판독하였다.

구진성 피부염 병변은 Gra d e 0, Gr ad e 1~3으로 구분하여 m ite

hypersens itivity les ion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전신에 걸쳐 구진성 피부염 병소

가 산재해 있는 심한 경우(severe cas e)는 Grade 3, 정도가 moderate한 경우는

Grade 2, hypersens it iv ity les ion이 머리부분, 아랫배, 엉덩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Grade 1로 표시하였으며, Grade 2~3 les ion은 진단상 가치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회장염 병변은 terminal ileum 약 20~30cm를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단

단히 잡고 훑으면 회장벽의 비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때 사후 평활근연축현상

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2~3차례 반복하면 회장 비후병소는 변하지 않으나 평활

근연축현상은 없어진다.

위축성 비염 병변은 돼지 코를 골절톱으로 제2앞어금니(premolar teeth) 부위

에서 수직으로 자른 후 비갑개골 위축상태를 검사한다. 병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unnels (1982)의 방법에 준하여 Grade 0~5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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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출하돈의 Slaughte r Check에 의한 양돈장의

위생관리

제1절 서 설

s laughter check을 통한 pig health monitoring scheme은 스웨덴을 위시한 서

구 제국과 북미주, 호주 등 양돈 선진국에서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s laughter check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었던 기술적 문제점들이 많

이 개선되어 성공리에 적용되고 있다(Aalund 등, 1976; Backs trom & Bremer,

1976; F les ja & Ulvesaes ter , 1979; Mercy & Brennan, 1988; Pointon 등, 1994).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pig health monitoring scheme과 같은 제도도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 laughter check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돈군건강계획(herd health scheme) 또는 indus try- based health

approach를 시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1994년에 고시된 “종돈장 위생관리

요령” 이나 1997년 7월부터 실시된 “위생 방역관리 우수농장 인증요령”에 종돈

장에서 출하되는 돼지의 5% 또는 20두 이상의 돼지에 대한 s laug hter check과

주요 질병에 대한 혈청역가를 측정함으로서 seroprev alence를 조사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세부 기술적인 뒷받침이 미미하여 어려움이 많다. 종

돈의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육돈의 위생관리를 성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의

학적으로 객관타당성이 있는 s laughter check s tandard protocol의 개발이 시급

한 실정이다. W T O 출범이후 국내외적으로 돈육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하

여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돈육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이 크게 강

조되고 있어 도축장 위생강화를 통한 돈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s laughter

check을 강화하지 않으면 돈육의 수출은 물론 내수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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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양돈은 전업양돈 또는 기업양돈의 형태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공해문제, 동물복지 및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및 사회적 압력

이 가중되고 있어 도축시 돼지질병의 감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돈군의 건강관

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S traw 등 1986a, b; Pointon 등 1987; Mercy &

Brennan, 1988; Pointon, 1992; Moore & Pointon, 1997). 도축돈에 나타난 병변

을 통하여 g row - finish phase에서 문제되었던 endemic diseas e를 밝힘과 동시에

병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농장에 feed back 함으로서 돈군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Pointon 등 1987, 1992; S traw 등, 1994).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용되

고 있는 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의 공통적인 목적은 비육단계에서 돼지

performance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준임상적 질병을 탐지하여 돈군 단위로 이 질

병의 발생감소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돈군의 감시

를 통해 돈군간의 질병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grow / finish phase 에서 성

장감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Pointon 등, 1992; S traw 등, 1994). 항균제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잔류물질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

되고 있다(Lindqvis t, 1974; Aalund 등, 1976; Backs trom and Bremer, 1978;

F les ja 등, 1984). 스칸디나비아 제국에서 개발되어 성공리에 응용되고 있는

national s laughter surveillance scheme은 개체건강관리개념에서 돈군 또는

indus try- bas ed approach를 시도하는 세계적 추세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Biering - Sorensen, 1965; Backs trom and Bremer, 1976; W illeberg 등,

1984- 85).

서구와 오스트렐리아, 북미주 등 양돈 선진국가에서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

지의 les ion monitoring을 통하여 돈군에 상재하는 endemic diseases를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 health management program이 개체건강관리개념에서 indus try- base

로 확대되어 돈육의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laughter check(les ion monitoring) s tandard protocol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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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돈의 les ion monitoring을 현재 우리 나라의 도축시설 여건하에서 수행하여

돼지의 건강과 돈육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농장의 endemic disease의 종류

와 정도를 밝히고 얻어진 결과를 일부농장에 feed back하여 돈군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저 하였다.

제2절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s laughter check은 경상남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종돈장 및 비육양돈장에서 출

하되는 출하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8개 종돈장과 7개 일반농장의 출하돈 926

두와 종돈능력검정소 불합격돈 90두 등 총 1,036두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종돈장

1개소는 4회, 3개소는 3회, 나머지는 2~1회만 검사하였으며 일반농장 6개소는

3~2회, 나머지 1개소는 1회씩 검사하였다.

2. 검사방법

영남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9개 도축장(대구 1, 경북 5, 경남 3개소)에서 출하

되는 도축돈을 도축장의 도축공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시진과 촉진을 위주로 하여 검사함과 아울러 미생물학적 검사가 필요한 폐병변부

및 회맹부 장간막 림프절을 오염을 최대한 피하는 조건하에서 채취하여 4시간 이

내에 검사하였다 . 검사항목과 검사방법요약은 T able 3- 1에 있는 바와 같다.

가. 폐 병변 검사

유행성 폐렴(enzootic pneumonia; mycoplasma induced pneumonia)의 병변은

병변의 정도와 진행성 병변 또는 만성 병변을 구분하였다. 폐병변의 정도는 좌

우첨엽, 좌우심장엽, 중간엽은 각각 10%의 비중을 두었으며, 좌우횡격막엽은 각

각 25% 씩 배점하여 폐전체에 대한 병변부위를 환산하여 기록하였다(Pointon

등, 1992; S traw 등, 1986a , b). 예컨대 좌첨엽의 반에 폐렴병변이 있고 좌우심장

엽의 40%에 병변이 있는 반면 기타 폐엽은 정상이었다면 이 폐 전체의 병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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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percentage of lung w ith pneumonia)는 13%로 환산하였다. 폐를 검사할 때

는 반드시 폐의 앞뒤면(dorsal & ventral aspects )을 검사하고 촉진으로 병변부

를 확인하였다(F igure 3- 1). 흉막폐렴의 병변은 유행성 폐렴의 검사 항목에 포

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흉막폐렴의 유무와 병변부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흉막폐

렴의 특징적인 병변은 한국적으로 융기된 출혈성 괴사성 병소 또는 화농병소가

한국성 늑막염(늑막유착병변)으로 쌓여 있거나, 폐표면에 섬유소 유착이 현저한

것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공동화(cavitat ion)한 폐병소 또는 횡격막엽에 늑

막병소가 있는 경우도 흉막폐렴을 의심케하는 병소이다(Pointon 등, 1987).

늑막염 병소가 폐엽간에 있는 경우는 Grade 1, 폐엽과 흉벽(thoracic w all), 심

낭막, 종격동(medias ternum)과의 유착은 Grade 2로 구분하였으며, 늑막염소견이

정상폐 또는 폐렴병소가 있는 폐에 나타났는지도 구분하였다. 즉 정상폐의 엽간

유착 및 늑막 등과의 유착은 각각 N1, N2로, 폐렴병소부위의 엽간유착 및 폐엽

과 늑막, 심낭막, 종격동 등과의 유착은 각각 P1, P2로 구분하였다. 늑막유착을

동반한 흉막폐렴병소의 표시는 PlPn(pleuropneumonia)으로 표시하여 구분하였

다. 폐병변검사를 위시하여 검사대상 병변 9종의 grading sys tem은 T able 3- 1

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다.

T able 3- 1. Summary of s laughter check grading systems used in the present

s tudy

Conditions (Les ions ) Monitored S everity Scored
Atrophic Rhinitis Grade 0~5
Mycoplasma Pneumonia* %(Active, Chronic)
Pleuritis P1, P2; N1, N2
Pericarditis Positive, Negat ive
Peritonit is Positive, Negat ive
Pleuropneumonia Positive, Negat ive
Liver White Spots Grade 0~2
Ileal T hickening Positive, Negat ive
Papular Dermatitis Grade 0~3

* Enzootic Pneumonia(Mycoplasma induced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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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낭염

일반적으로 폐와 같이 수거하여 검사하였다. 검사를 수행한 도축장의 도축시

설중 내장검사대(viscera tray)가 없거나 있어도 불과 몇 개에 불과하여 도축의

흐름에 맞추어 viscera tray상에서 검사를 할 수 없었다. 심낭염 병변은 심낭에

섬유소유착 및 폐와 유착되어 있는 등 비교적 쉽게 육안적으로 판독이 가능하였

다. 심낭염의 정도는 표시하지 않고 유무만을 기록하였다.

다. 복막염

내장 적출후 vis cera tray상에서 검사하여야하나 도축장 시설관계로 내장을

별도로 수거하여 검사하였다. 장과 복막, 장간막에 섬유소가 이상다량 출현하여

있거나 유착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육안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복막염

병소도 정도는 표시하지 않고 유무만을 기록하였다.

라. 회장염 병변

별도로 수거한 내장을 검사대에서 회장 말단부의 외견검사와 더불어 장간막을

육안적으로 검사하고, 회장 말단부 20~30cm부위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단단

히 훑으면서 촉감으로 비후를 감지하였다(F igure 3- 2). 이를 위해서 수십 차례

반복하여 정상장과 병변이 인정되는 회장 말단부를 확인한 후에 검사에 임하였다.

마. 간 회충반점

내장을 별도로 수거하여 도축장의 사정에 따라 간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분리

하지 않은 채 검사대에서 검사하였다. 간의 앞뒤 면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특징

적인 liver w hite spots를 관찰하였다. liver w hite s pot이 없는 정상간은 Grade

0, liver w hite spot이 10개 미만이면(< 10) Grade 1, 10개 이상이면 Grade 2로

판정하였다(F igure 3- 3).

바. 위축성 비염

도축공정 중 목부위를 절단하면 절단된 목의 개체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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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 검사성적과 위축성비염 병변 검사성적을 개체별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별

한 주의를 기울였다. 차례대로 머리부분을 받아 표시하였으며 검사할 내장(폐,

간, 장 등)도 별도로 수거하여 동일 번호순으로 정리하였다. 위축성 비염의 병변

은 돼지 코(snout)를 골절톱으로 제2앞어금니(premolar teeth) 부위에서 수직으

로 자른 후 비갑개골 위축상태를 Runnels (1982)의 검사 및 병변 판정 요령에 따

라 검사하고 판정하였다(T able 3- 2; F igure 3- 4).

T able 3- 2. Grading sys tem for ev aluation of s nouts (Runnels , 1982)

Grade Description

0 Normal - T he turbinates fill the nas al cav ity and the

s eptum is symmetrically posit ioned and straight.

1 Slight Localized Changes - Slight atrophy or abnormal

morphology confined to the ventral s crolls of the

ventral turbinate.

2 Mild Atrophy - Obvious , but not ex tens ive atrophy of

one or both ventral scrolls w ith dorsal scrolls

essentially normal or w ith s light degenerative changes .

3 Moderate Changes - Moderate to marked atrophy of

ventral s crolls , us ually w ith some involvement of the

dors al scrolls .

4 Marked Changes - Marked atrophy of ventral and dorsal

s crolls . F ibrous replacement of ventral s crolls .

5 S evere Changes - Complete loss of dorsal and ventral

s crolls (unbranched ves tiges only) of ventral

turbinates on both s ides and loss and/or degenerat ive

changes of the dorsal turbin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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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진성 피부염

구진성 피부염 병변은 탈모와 남은 털 태우기(scalding ) 과정이 끝난 후 내장

적출을 하기 전에 관찰하여야 하나 각 도축장의 도축공정의 차이 때문에 일률적

으로 할 수 없어 도축장의 사정에 따라 수행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장 적출

후에 수행하는 것이 도축흐름의 방해없이 수행 할 수 있었다. 내장 검사성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체식별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구진성

피부염 병변은 Pointon 등(1996)의 방법에 준하여 Grade 0, 1, 2, 3으로 구분하

여 판정하였다.

아. 폐병변 재료 및 장간막 림프절로부터 호기성 균 분리

enzootic pneumonic les ion 및 흉막폐렴병변이 뚜렷한 폐병변부위로부터 호흡

기 친화성 세균의 분리 및 분리균의 약제감수성 검사는 Kim & Jung(1994),

Ahn & Kim(1994), Soh 등(1996)의 방법에 준하였다. 장간막 림프절로부터

salmonella 속균의 분리는 International S tandard ISO 6579:1993(E) 즉

"Microbiolog y - Genera l Guidance on Methods for the Detect ion of

Salmonella"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salmonella 속균의 혈청형동정을

salmonella polyvalent O, H 및 factor sera(Difco)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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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결 과

가. 도축돈의 폐병변 검사

종돈장 8개소의 출하돈 543두와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불합격돈) 90두 등

633두와 7개 비육농장(farrow - to- finish farm) 출하돈 403두에 대한 폐병변 검사

결과는 T able 3- 3~4에 있는 바와 같다. 종돈장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enzootic

pneumonia; mycoplasma pneumonia) 양성예는 종돈장에 따라 차이가 인정되었

으나 양성율의 범위는 최하 37.6%에서 최고 65.6% 였으며 평균 47.6% 수준이었

다. 반면에 일반 비육농장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 양성율은 최하 60.0%에서 최고

73.8%이었으며 평균 70.7%의 돼지가 유행성 폐렴에 감염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폐병변의 정도를 percent로 환산하여 종합한 돈군별 mean pneumonic

score는 T able 3- 3과 3- 4에 있는 바와 같이 종돈장의 경우는 3.4인 반면 비육농

장의 경우는 6.4로 많은 차이가 인정되었다. 비육단계에서의 돈군의 관리상태에

따라 도축시 pneumonic les ion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비육돈군의 위생관리 상태가 종돈군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음을 대상농가의

실태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돈장과 검정소 출하돈 중 흉막폐렴 병변이 인정되는 폐는 총 633두중 48두

(7.6%)였으며 농장별로는 흉막폐렴 병변 양성율 최하 1.8%에서 최고 23.3%로

차이가 인정되었다. 특히 각 종돈장의 돼지를 출품받아 능력검정을 수행하는 종

돈능력검정소의 경우 무려 23.3%의 검정불합격돈이 흉막폐렴 양성돈이라는 사

실은 주목할만하다. 검정불합격돈이라고는 하지만 이 돼지가 검정합격돈과 검정

기간 내내 동거사육되었기 때문에 검정합격돈에도 병원균이 전파되었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기에 종돈의 위생관리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육농장 돼

지의 13.4% (54/403두)가 흉막폐렴 양성돈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장간에 양성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양성 범위: 11.3%~17.3%).

늑막염 병소 출현율은 종돈장 출하돈의 경우는 10.6% (67/633), 비육농장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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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15.4% (62/403)이었다. pleurit is를 일으키는 원인은 P as teure lla m ultocida,

S treptococcus suis, H aem ophilus parasuis 등이 혼합감염한 enzootic

pneumonia, act inobacillus pleuropneumonia 등이므로 이러한 원인이 종돈군이나

비육돈군에 상재하고 있음이 본 조사에서 확인되었다(T able 3- 13~14).

나. 도축돈의 위축성 비염 병변 검사

8개 종돈장과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 633두에 대한 위축성 비염 병변 조사

결과는 T able 3- 7에 있는 바와 같다. 농장별 mean rhinit is s core는 최소 1.0에

서 최고 1.62의 범위였으며 전체 평균은 1.16이었다. rhinitis score 0과 1은 각

각 34.4%, 27.4%로 종돈장 유래 도축돈 61.8%는 위축성 비염병변이 없는 반면

나머지 37.4는 score 2~3, 0.5%는 score 4이었다. 경미한 위축성 비염 병변을 보

인 예가 전체 검사돈의 25.5%(score 2)로 병변 양성예의 60.5%를 차지하였다.

중등도 병변(score 3)을 나타낸 예는 전체의 11.9% 인 반면에 심한 병변( score

4 이상)을 나타낸 예는 0.5%(3/633)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비육농장(farrow - to- finish fattening farms )의 출하돈 386두에 대한 위축성 비

염 병변조사 결과는 T able 3- 8에 있는 바와 같이 rhinit is score 0~1에 속하는

것은 전체의 52.8%인 반면 s core 2는 27.2% , score 3 은 13.2%, score 4이상은

6.8%이었다. 돈군별 mean rhinit is score는 최하 1.23에서 최고 1.74, 평균 1.49로

종돈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위축성비염이 일반 비육농장에서는 상당히 문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비육양돈장의 돼지가 rhinit is score 3 이상이

적게는 11.6%에서 24.1% 범위이므로 위축성 비염이 크게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간회충 병변 및 구진성 피부염 병변 조사

종돈장 및 일반 양돈장의 출하돈에 대한 간회충반점(ascaris liver spots )을 조

사한 성적은 T able 3- 9~10에 있는 바와 같다. 8개 종돈장 중 3~4회 검사에서 계

속하여 liver w hite spots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농장은 1개소(B1 종돈장)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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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1차 검사에서 회충감염이 인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연후에

감염이 소실된 B2 종돈장 이외의 6개 종돈장과 종돈능력검정소에는 회충감염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장별 감염율은 77.8%이었으나 양성농장의 개

체별 감염율은 평균 7.2%이었다. 감염농장의 감염율은 최하 1.1%에서 최고

28.9%로 농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인정되었다. 감염율이 28.9%인 경우는 톱밥

돈사로서 회충을 위시한 기생충의 감염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으며 감염율이 10%

를 상회하는 2개 종돈장의 경우는 비육돈사의 all- in a ll- out(AIAO)가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장이었다. 일반 비육양돈장 출하돈의 간회충 병변을 조사

한 결과는 T able 3- 10에 있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7개 농장 중 6개농장

(85.7%)에서 회충감염이 인정되었으며, 감염율은 최소 6.7%, 최고 21.4%의 범위

였으며 평균 14.4%의 출하돈에서 간회충 병변이 발견되었다.

6개 종돈장과 종돈능력검정소, 4개 비육농장의 출하돈 503두에 대한 구진성

피부염 병변을 조사한 결과는 T able 3- 11에 있는 바와 같다. 종돈장 중 4개소

(57.1%)와 비육농장 중 1개소(25.0%)에서는 구진성 피부염 병변 즉 돼지 옴의

감염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구진성 피부염 병변이 인정되어 우리 나라

의 양돈장에서 돼지 옴이 크게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돈장 뿐만 아

니라 특히 종돈능력검정소의 돼지가 돼지 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 옴은

전국적으로 만연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양돈장들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감염농장의 개체별 양성율은 최소 8.0%에서 최고 23.7%의 범위였으며

평균 12.2%이었다.

라. 회장염 병변 조사

종돈장 5개소 및 종돈능력검정소, 비육농장 4개소 등에서 출하된 도축돈 272

두에 대한 회장염 유무를 조사한 결과는 T able 3- 12에 있는 바와 같다. 말단부

회장 약 30cm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장벽의 비후여부를 훑으면서 확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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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두중 43두(16.7% )에서 장벽의 비후가 인정되었다. 검사대상 농장 전체에서

회장염 병변이 양성인 예가 확인되어 농장별 감염율은 100%이었으며, 개체별

감염율은 최저 6.7%에서 최고 27.3%의 범위였었다. 일반적으로 종돈군의 회장

염 병변 양성예는 6.7%~16.7% 범위였으나 일반 양돈장의 경우는 최소 13.3%에

서 최고 27.3%로 회장염 병변의 출현율도 비육농장의 출하돈에서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 폐병소로부터 호기성균의 분리 동정

종돈장 및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 중 유행성 폐렴병소 또는 흉막폐렴 병소가

인정된 폐재료 275예와 비육농장 출하돈 중 폐병소가 확인된 198예의 폐재료를

대상으로 호흡기 친화성 호기성 세균의 분리 동정 결과는 T able 3- 13과 14에

있는 바와 같다. 종돈장 유래 폐병소에서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25

주, P as teure lla m ultocida 65주, S treptococcus suis 37주, H aem ophilus

parasuis 7주 및 S taphylococcus aureus 4주, A ctinom yces pyog enes 2주 등을

분리하였다.

유행성 폐렴에 가장 흔히 혼합감염하여 병세를 악화시키는 균은 P as teure lla

m ultocida type A(65/275; 23.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Streptococcus

suis(37/275; 13.5%)였었다. 흉막폐렴 병인체인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가

분리된 종돈장은 9개소 중 8개소(88.9%)로 대부분의 종돈군의 건강 출하돈에 분

리되어 이 병이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 aem ophilus parasuis도 6개 농

장(66.7% )에서 분리되어 이 균도 많은 농장에서 유행성 폐렴에 2차적으로 감염

하여 병세를 악화시키는 호흡기 친화성 세균의 몫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호흡기 친화성 세균으로 간주되고 있는 P asteurella m ultocida,

Streptococcus suis, A ctinobacillus pleuroneum oniae, H aem ophilus parasuis 이외

에 화농 병소에서 A ctinom yces pyog enes 2주를 포함하여 S taphylococcus aureus

4주도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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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육양돈장 7개소의 출하돈 중 유행성 폐렴 병변 또는 흉막폐렴 병소가

인정된 198두의 폐 병소재료로부터 호흡기 친화성 세균의 분리 내역은 T able

3- 14에 있는 바와 같이 P as teure lla m ultocida 51주, S treptococcus suis 29주,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24주, H aem ophilus parasuis 6주 및

A ctinom yces pyog enes 2주를 분리 동정하였다. P asteure lla m ultocida type

A(51/198; 25.8%)가 가장 빈번히 유행성 폐렴의 혼합감염세균으로 작용하고 있

었으며, S treptococcus suis도 14.6%(29/ 198)나 차지하였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는 모든 농가의 출하돈에서 분리되어 흉막 폐렴이 가장 문제

시되는 세균성 폐렴임이 입증되었다. H aem ophilus parasuis도 7개 농장 중 5개

농장의 도축돈에서 분리되어 점차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호흡기 병인체임을 알

수 있었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의 분리율은 종돈장인 경우

9.1%(25/275)였으나 비육농장인 경우는 12.1% (24/198)이었다. 여러 종돈장의 돼

지를 한 곳에 모아 능력검정을 실시하는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흉막폐렴 병

소 출현도와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분리빈도가 다른 어느 시험 농장

보다도 높은 것은 돈군 편성시 특히 후보돈 입식시에 여러 곳의 돼지를 입식하

는 것은 돈군의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

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폐렴병소에서 분리한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 P as teure lla

m ultocida, S treptococcus suis의 항균제 감수성을 조사한 성적은 T able

3- 17~19에 있는 바와 같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는 amoxacillin , ampicillin, ceftiofur, cephalothin, ciproflox acin 등이었으

며, amikacin, erythromycin, kanamycin, lincomycin, oxytetracycline, s treptomycin

sulfadimethoxine, tylos in 등에는 내성이었다. P asteure lla m ultocida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로는 amoxacillin, ampicillin, ceft iofur, ciproflox acin, penicillin G 등

이었으며, amikacin, lincomycin, oxytetracycline, sulfadimethoxine, s treptomyci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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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성이었다. S treptococcus suis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는 amox acillin,

ampicillin, ceftiofur, ciproflox acin, enroflox acin. penicillin G 등이었으며,

amikacin, erythromycin, kanamycin, lincomycin, ox ytetracycline, tylos in 등에는

내성이었다.

바. 장간막 림프절로부터 Sa lmonella속균의 분리 동정

도축돈의 장간막 림프절 537예로부터 salmonella속균을 분리하여 serotyping한

결과는 T able 3- 15와 16에 있는 바와 같다. 장간막 림프절에서 분리된

salmonella속균의 분리빈도는 종돈군과 비육돈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분

리빈도는 16.2%(87/ 537)이었으며, 농장별 분리율은 7.1%~29.4% 범위이었다. 분

리된 87예의 sa lmonella속균 중 serotyping이 가능한 것은 84예(96.6%)이었으며,

untypable한 것은 3예(3.4%)이었다. 농장별로 동시에 3개 s erotype 이상이 분리

된 예는 33.3% (3/9), 2개 serotype이 분리된 예는 44.4%(4/9)인 반면 1 serotype

만이 분리된 예는 22.2%(2/9)이었다. 장간막 림프절에서 분리된 sa lmonella

species의 동정된 serotypes는 S . typhim urium을 포함하여 10개 serotypes이었

으며, 분리빈도는 S . typhim urium (42.5%), S . reading (17.2%), S . derby (10.3%),

S . e n te r it id is (8.1% ), S . w or thing ton (6.9% ), S . m e le ag r id is (3.4% ), S .

saintpaul(3.4%), S. schwartz engrund(2.3%), S . california(1.2%)와 S. senftenberg

(1.2%)의 순이었다.

사. 도축돈 병변검사(slaughter check) 결과 feed back 에 의한 돈군위생 개선

도축돈의 s laughter check에 의한 돈군의 위생개선을 시도한 종돈장(4개소),

일관생산농장(1개소) 및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에 대한 s laughter check 결

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연후에 약 4~6개월 간격으로 2~3

회 반복하여 조사한 폐렴 이병율 및 병변도는 T able 3- 20에 있는 바와 같다.

B1 농장의 경우 최초 s laughter check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45.8%(11/ 24), % lung les ion score 2.5, pleuritis 양성율 8.3%였으나 방역관리우

- 70 -



수종돈장을 목표로 돈군의 호흡기 질병을 control하기 위한 조치(관리인의 철저

한 show er in- s how er out, 돼지의 성장단계별 all in- all out , in feed pulse

medica tion, s tr ict sanitat ion measures 등)를 계속하면서 개선효과를 살펴본 바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34.6%로 mean pneumonic s core(% lung

les ion s core)는 1.5로 pleurit is 양성율은 3.8%로 개선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

었다. modern confined s ys tem으로 돈사환경이 B1 농장과 유사한 B2와 B4 농

장의 개선효과는 B1 농장의 개선효과와 아주 유사하였다. 재래식 돈사에서 모돈

700여두 규모를 일관생산체제로 사육하는 B5 농장은 철저한 돼지의 신규입식

통제 및 AIAO 등으로 위생상태가 우수한 농장으로 mean enzootic pneumonia

prevalence가 약 40% 선을 유지하였으나,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한편 돈

군의 입식 관리 및 AIAO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F1 농장은 최초 검사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이 73.3%(22/30), mean pneumonic score(%

lung les ion) 6.7, gross pleuropneumonic les ion 양성율 20.0%, pleurit is 양성율

23.3%로 위생상태가 열악하였으나 s laughter check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한 농장

주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단시일내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T able

3- 20). 특히 pleuropneumonia 및 pleurit is 병변 양성율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비

육말기 돈군에서 호흡기 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음을 관리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돈장에서 출품한 돼지를 모아 능력검정하는 종돈능력검정

소의 돼지 중 검정종료와 더불어 performance와 외모심사 등 최종 검정과정에

서 검정불합격돈으로 판정되어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s laughter check의 결과

는 T able 3- 20에 있는 바와 같이 enzootic pneumonia , pleuropneumonia ,

pleuritis 양성율이 각각 73.3%, 20.0% , 23.3%로 열악한 위생상태여서 이를 개선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약 10개월 후에는 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pleuritis 양성율을 각각 64.0% , 8.0% , 8.0%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mean

pneumonic s core도 6.7에서 5.4로 줄일 수 있었다. 위축성비염이나 회충감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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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 laughter check시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병변의 사진은 사양가들의

위생관리에대한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결심을 비교적 쉽게 얻

을 수 있었으며 결과도 양호한 편이었다. (Appendix 1)

T able 3- 3. Pneumonic les ions and pleurit is of s laughter pig s from 8

breeding farms and Sw ine T es t ing Stat ion(ST S)

F arm
No. of
pigs

examined

No.(%)
enzootic

pneumonia

No.(%)
pleuropneumonia

No.(%)
pleuritis

Mean
pneumonic

s core※
B1 105 40(38.1) 3(2.9) 6(5.7) 2.2
B2 90 41(45.6) 7(7.8) 9(10.0) 2.9
B3 60 28(46.7) 5(8.3) 5(8.3) 2.8
B4 88 42(47.7) 3(3.4) 5(5.7) 2.7
B5 85 32(37.6) 2(2.4) 5(5.9) 3.5
B6 55 27(49.1) 1(1.8) 9(16.3) 3.8
B7 30 14(46.7) 3(10.0) 3(10.0) 3.7
B8 30 16(53.3) 3(10.0) 6(20.0) 4.3

S T S 90 59(65.6) 21(23.3) 19(21.1) 5.8

T otal 633 301(47.6) 48(7.6) 67(10.6) 3.4

※Mean pneumonic score : Averag e percentag e of lung les ion

T able 3- 4. Pneumonic les ions and pleurit is of s laughter pig s from 7

farrow - to- finis h farms

Farm
No. of
pigs

checked

No.(% )
enzootic

pneumonia

No.(% )
pleuropneumonia

No.(%)
pleuritis

Mean
pneumonic

s core※
F1 79 55(69.6) 12(15.2) 12(15.2) 6.1
F2 80 59(73.6) 9(11.3) 14(17.5) 7.2
F3 55 33(60.0) 9(16.4) 10(18.2) 5.8
F4 80 58(72.5) 9(11.3) 10(12.5) 6.2
F5 23 17(73.8) 4(17.3) 3(13.0) 5.9
F6 44 32(72.7) 6(13.6) 7(15.7) 6.0

F7 42 31(73.8) 5(11.9) 6(14.3) 7.1

T otal 403 285(70.7) 54(13.4) 62(15.4) 6.4

※Mean pneumonic score : Averag e percentag e of lung les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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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5. Sev erity of enzootic peumonia les ion of s laughter pigs in 8

breeding farms and Sw ine T es ting S tation

F arm
No. of

pigs
checked

Percentage of lung w ith pneumonia

0 1- 5 6- 10 11- 15 16- 20 21- 25 26- 30 > 30

B1 105 58.1 21.9 13.3 4.9 0.95 0.95 0.0 0.0

B2 90 54.4 24.4 14.4 4.4 2.2 0.0 0.0 0.0

B3 60 59.0 25.6 7.7 3.8 3.8 0.0 0.0 0.0

B4 88 47.7 27.3 13.6 6.8 4.5 0.0 0.0 0.0

B5 85 45.9 22.4 15.3 10.6 3.5 1.2 1.2 0.0

B6 55 50.9 21.8 16.4 5.5 1.8 3.6 0.0 0.0

B7 30 53.3 20.0 16.7 3.3 3.3 3.3 0.0 0.0

B8 30 46.7 23.3 3.3 0.0 6.7 0.0 0.0 0.0

ST S 90 38.9 16.7 26.7 10.0 5.7 2.2 0.0 0.0

T otal 633 77.9 22.7 15.7 6.3 3.1 1.4 0.2 0.0

T able 3- 6. Sev erity of enzootic pneumonia les ion of s laug hter pig s from 7

farrow - to- finish farms

Farm
No. of
pigs

checked

Percentage of lung w ith pneumonia

0 1- 5 6- 10 11- 15 16- 20 21- 25 26- 30 > 30

F1 79 30.4 24.1 24.1 15.2 5.1 1.3 0.0 0.0

F2 80 26.3 22.5 26.3 11.3 7.5 3.8 2.5 0.0

F3 55 40.0 14.5 23.6 12.7 5.5 3.6 0.0 0.0

F4 80 27.5 26.3 28.8 8.6 2.5 5.0 1.3 0.0

F5 23 26.1 39.1 17.4 4.3 4.3 8.7 0.0 0.0

F6 44 33.8 25.0 31.8 6.8 6.8 0.0 2.3 0.0

F7 42 26.2 19.0 28.6 14.3 7.1 4.8 0.0 0.0

T otal 403 29.3 23.3 26.3 11.2 5.4 3.5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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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7. Sev erity of atrophic rhinitis infection in 8 breeding farms and

Sw ine T es t ing S tation(ST S)

F arm
No. of

SC*(No.
of pigs )

Percentage of pigs w ith: Mean
rhinit is
score

S core
0

Score
1

Score
2

S core
3

Score
4

Score
5

B1 4(105) 37.2 32.4 20.0 11.4 0.0 0.0 1.07

B2 3(90) 26.7 20.0 31.1 20.0 2.2 0.0 1.44

B3 2(60) 35.0 38.3 20.0 6.7 0.0 0.0 1.00

B4 3(83) 33.7 22.9 26.5 16.9 0.0 0.0 1.39

B5 3(85) 32.9 25.9 28.2 11.8 0.0 0.0 1.18

B6 2(55) 34.5 20.0 29.1 16.4 0.0 0.0 1.62

B7 1(30) 50.0 23.3 26.7 0.0 0.0 0.0 1.10

B8 1(30) 23.3 30.0 36.7 6.7 0.0 0.0 1.37

ST S 3(90) 40.0 32.2 20.0 6.7 1.1 0.0 0.97

T otal 22(633) 34.4 27.4 25.5 11.9 0.5 0.0 1.16

* SC = Slaughter check

T able 3- 8. Severity of atrophic rhinitis infection in 7 farrow - to- finish farms

F arm
No. of

S C*(No.
of pigs )

Percentage of pigs w ith: Mean
rhinit is
score

Score
0

Score
1

S core
2

Score
3

Score
4

S core
5

F1 3(75) 25.3 26.7 26.7 14.7 5.3 1.3 1.52

F2 3(79) 25.3 26.6 24.1 17.7 5.1 1.3 1.54

F3 2(45) 24.4 31.1 26.7 11.1 6.7 0.0 1.44

F4 3(78) 28.2 34.6 25.6 9.0 2.6 0.0 1.23

F5 1(23) 21.7 26.1 30.4 8.7 8.7 4.3 1.70

F6 2(44) 25.0 25.0 28.5 11.4 9.1 0.0 1.55

F7 2(42) 21.4 19.0 33.3 16.7 9.5 0.0 1.74

T otal 16(386) 25.1 27.7 27.2 13.2 6.0 0.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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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9. Percentag e of s laug hter pigs w ith liver w hite spots in 8

breeding herds and Sw ine T es ting S tation(ST S)

Herds
No.of pigs
examined

S core 0 S core 1 S core 2 % positive

B1 105 100 0.0 0.0 0.0

B2 90 98.9 1.1 0.0 1.1

B3 60 96.7 3.3 0.0 3.3

B4 83 94.0 3.6 2.4 6.0

B5 85 97.6 2.4 0.0 2.4

B6 55 53 3.6 0.0 3.6

B7 30 90.0 6.7 3.3 10.0

B8 30 83.3 10.0 6.7 16.7

S T S 90 71.1 13.3 15.6 28.9

T otal 633 93.0 4.0 3.0 7.0

T able 3- 10. Percentag e of s laughter pigs w ith liver w hite spots in 7

farrow - to- finish farms

Farms
No.of pigs

checked
S core 0 S core 1 S core 2 % positive

F 1 75 85.3 8.0 6.7 14.7

F 2 80 82.5 10.0 7.5 16.5

F 3 45 93.3 6.7 0.0 6.7

F 4 80 83.8 10.0 6.3 16.3

F 5 23 100.0 0.0 0.0 0.0

F 6 44 84.1 6.8 9.1 15.9

F 7 42 78.6 9.5 11.9 21.4

T otal 389 85.5 8.1 6.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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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11. Percentage of s laug hter pig s w ith papular dermatit is les ions

F arm
No. of pig

checked

Percentage of pig w ith papular
dermatitis s core

0 1 2 3

B1 55 100 0 0 0

B2 55 100 0 0 0

B3 44 79.6 9.1 6.8 4.5

B4 55 76.3 10.9 7.3 5.5

B5 50 82.0 10.0 4.0 4.0

B6 50 92.0 4.0 2.0 2.0

S T S 20 75.0 5.0 10.0 10.0

F 1 44 88.6 4.5 4.5 2.3

F 2 45 77.8 6.7 11.1 4.4

F 3 40 100.0 0.0 0.0 0.0

F 4 45 84.4 6.7 6.7 2.2

T otal 503 87.8 5.0 4.4 2.8

T able 3- 12. Percentage of ileal thickening of s laug hter pigs

Farm
No. of pigs

checked

No. normal

ileum

No. ileal

thickening

% ileal

thickening

B1 30 28 2 6.7

B2 30 26 4 13.3

B3 30 27 3 10.0

B4 28 25 3 10.7

B6 25 21 4 16.0

ST S 30 25 5 16.7

F1 25 20 5 20.0

F2 30 22 8 26.7

F6 22 19 3 13.6

F7 22 16 6 27.3

T otal 272 229 43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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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13. Microorganis ms is olated from pneumonic les ion of s laughter

pigs from 8 breeding farms & Sw ine T es ting S tat ion

Farm
No.of lung

tes ted APPa PMb St. suis HPS c Others

B1 40 2 6 5 1 1
B2 41 5 13 6 0 0
B3 28 1 5 3 1 0
B4 42 4 9 4 1 1
B5 32 1 6 2 0 0
B6 27 3 11 4 1 1
B7 14 0 2 2 1 0
B8 16 1 3 2 0 1

ST S 35 8 10 9 2 2
T otal 275 25 65 37 7 6

a :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b : P as teure lla m ultocida
c : H aem ophilus parasuis
Others : S tap. aureus (4); A ctinom yces pyog enes(2)

T able 3- 14. Microorg anism isolated from pneumonic lung of s laug hter

pig s from the 7 farrow - to- finish farms

F arm
No. of

lungs tes ted APPa PMb St. suis HPSc Others

F 1 35 3 9 5 1 0
F 2 38 5 9 6 0 1
F 3 31 3 6 4 1 0
F 4 34 4 8 4 1 0
F 5 17 2 4 2 0 0
F 6 22 4 8 4 1 1
F 7 21 3 7 4 2 0

T otal 198 24 51 29 6 2

a :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b : P as teure lla m ultocida

c : H aem ophilus parasuis

Others : Actinomyces pyog en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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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15. Salmonella serotypes isola ted from mesenteric lymph nodes of

s laughter pigs

Farms No. of
Samples

No.(% ) of
S almonella isolated S erotypes ident ified

B1 33 7(21.2) S . senftenberg 1
S . typhim urium 6

B2 20 3(15.0) S . typhim urium 3
B3 42 3(7.1) S . typhim urium 3.

B4 56 15(26.8) S . typhim urium 13
S . schwarz eng rund 2

B5 32 9(28.1)
S . reading 4
S . enteritidis 5

T F1 51 15(29.4)
S . reading 11
S . saintpaul 3
S . enteritidis 1

MK 142 15(10.6)
S . typhim urium 11
S . enteritidis 1
Untypable 3

T F 2 81 9(11.1) S . worthing ton 6
S . m eleag rid is 3

T F3 80 11(13.6)
S . derby 9
S . typhim urium 1
S . california 1

T otal 537 87(16.2) 10 s erotypes including
S . typhim urium

T able 3- 16. Isola tion frequency of Salmonella serotypes from mesenteric
lymph nodes of s laughter pigs

Salmonella serotypes No. of is olates % of isolates
S typhim urium 37 42.53
S . reading 15 17.24
S . derby 9 10.34
S . enterit idis 7 8.05
S . worthing ton 6 6.90
S . saintpaul 3 3.45
S . schwarz eng rund 2 2.30
S . california 1 1.15
S . senftenberg 1 1.15
Untypable 3 3.45
T otal 8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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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17. Antimicrobial drug s uscept ibility of 49 isolate of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from pneumonic lungs of s laug hter pig s

Drug Minimum Maximum MIC50 MIC90
Amikacin ≤0.1 25 12.5 25
Amox acillin ≤0.1 6.25 0.2 0.39
Ampicillin ≤0.1 12.5 0.39 0.78
Ceftiofur ≤0.1 0.39 ≤0.1 ≤0.1
Cephalothin 0.2 3.13 0.39 0.78
Ciprofloxacin ≤0.1 0.2 ≤0.1 ≤0.1
Chloramphenicol 0.2 25 0.78 1.56
Erythromycin 1.56 25 3.13 12.5
Kanamycin 3.13 25 6.25 25
Lincomycin* 6.25 50 25 50
Ox ytetracycline 1.56 100 12.5 100
Penicillin G* 0.39 25 0.78 3.13
S treptomycin 3.13 〉100 12.5 25
Sulfadimethox ine 25 〉100 100 〉100
T ylos ine 25 〉100 100 〉100

MIC50, MIC90 =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 ion(μg/ml) for 50%, 90% of
is olates tes ted.

* unit /m l

T able 3- 18. Antimicrobial drug s uscept ibility of 116 isolates of P as ture lla
m ultocida from pneumonic lungs of s laug hter pig s

Drug Minimum Maximum MIC50 MIC90
Amikacin 3.13 50 12.5 25
Amox acillin ≤0.1 6.25 0.2 0.39
Ampicillin ≤0.1 12.5 0.1 0.2
Ceftiofur ≤0.1 6.25 0.2 0.78
Cephalothin ≤0.1 12.5 0.2 3.13
Ciprofloxacin ≤0.1 0.39 0.1 0.1
Chloramphenicol ≤0.1 1.56 0.1 0.78
Erythromycin 0.2 12.5 0.2 6.25
Kanamycin 1.56 25 6.25 12.5
Lincomycin* 3.13 100 12.5 50
Ox ytetracycline 0.39 50 12.5 50
Penicllin G* ≤0.1 25 0.2 0.39
Sulfadimethox ine 6.25 〉100 25 〉100
Streptomycin 1.56 〉100 12.5 100

MIC50, MIC90 = Minimum Inhibitory Concentra tion(μg/ ml) for 50%, 90% of
isolates tes ted.

* uni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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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19. Antimicrobial drug susceptibility of 66 isolates of
S treptococcus suis from pneumonic lungs of s laughter pigs

Drug Minimum Maximum MIC50 MIC90
Amikacin 1.56 100 25 50
Amoxacillin ≤0.1 0.78 ≤0.1 0.2
Ampicillin ≤0.1 0.78 ≤0.1 0.39
Ceft iofur ≤0.1 3.13 ≤0.1 0.39
Cephalothin ≤0.1 6.25 0.2 3.13
Chloramphenicol 1.56 6.25 6.25 6.25
Ciprofloxacin ≤0.1 6.25 1.56 1.56
Enroflox acin ≤0.1 6.25 1.56 1.56
Erythromycin ≤0.1 〉100 〉100 〉100
Gentamicin 0.39 25 6.25 12.5
Kanamycin 12.5 〉100 25 50
Lincomycin 0.2 〉100 25 〉100
Oxytetracycline 0.78 〉100 〉100 〉100
Penicillin G ≤0.1 3.13 0.2 0.39
T ylos in 0.39 〉100 〉100 〉100

MIC50, MIC90 =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 ion(μg/ml) for 50%,
90% of is olates tes ted.

* unit /m l

T able 3- 20. Percentage of pigs w ith pneumonia in 5 herds and Sw ine T esting
Station(ST S) for which control measures were implemented

Herd S la u g h t e r
check

No. pig s
tes ted

% enzootic
pneumonia

Mean
pneumonic

score

% pleuro-
pneumonia

% pleuritis

B1

1s t 24 45.8 2.5 0.0 8.3
2nd 25 36.0 2.4 8.0 8.0
3rd 30 36.7 2.2 0.0 0.0
4th 26 34.6 1.5 4.0 3.8

B2
1s t 30 53.3 4.6 13.3 13.3
2nd 30 46.7 3.4 6.7 10.0
3rd 30 36.7 2.2 3.3 6.7

B4
1s t 30 56.7 3.0 0.0 0.0
2nd 25 48.0 2.9 8.0 12.0
3rd 33 39.4 2.4 3.0 6.1

B5
1s t 30 40.0 3.9 0.0 6.7
2nd 30 36.7 3.5 3.3 6.7
3rd 25 40.0 3.1 0.0 4.0

ST S
1s t 30 73.3 6.2 33.3 26.7
2nd 30 66.7 5.8 30.0 23.3
3rd 30 56.7 5.3 6.7 13.3

F1
1s t 30 73.3 6.7 20.0 23.3
2nd 24 70.8 5.7 16.7 12.5
3rd 25 64.0 5.4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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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고 찰

도축돈에 대한 patholog ical les ion monitoring을 PigMon Slaug hter Check

Procedures에 준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영남지방의 도축

장 시설 특히 les ion check를 수행할 수 있는 mobile viscera tray시설이 부족하

거나 아예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도축공정이 도축장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s laug hter check을 하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

니라 사양가들의 s laughter check에 대한 인식부족은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

어 대상농장 선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양돈업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도 농장의 호응이 있어 연구수행에 따

른 큰 어려움이 극복되었다.

본 연구에서 종돈장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enzootic pneumonia; mycoplasma

pneumonia) 양성예는 종돈장에 따라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양성율의 범위는 최

하 37.6%에서 최고 65.6% 였으며 평균 47.6% 수준이었다. 반면에 일반 비육농

장의 출하돈의 유행성 폐렴 양성율은 최하 60.0%에서 최고 73.8%이었으며 평균

70.7%의 돼지가 유행성 폐렴에 감염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

반적으로 종돈장의 돼지가 일반 비육농장의 돼지에 비해 유행성 폐렴 감염율이

낮았으나 선진 양돈국가의 종돈장의 성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odw in, 1982; Pointon 등 1990). 폐병변의 정도를 percent로 환산하여 종합한

돈군별 mean pneumonic score는 종돈장의 경우 3.4인 반면 비육농장의 경우는

6.4로 많은 차이가 인정되었다. 비육단계에서의 돈군의 관리상태에 따라 도축시

pneumonic les ion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육돈군의

위생관리 상태가 종돈군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음을 대상농가의 실태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폐병변 정도의 차이는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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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Pointon 등 1992; S traw 등 1994). 일반적으로 도축돈의

폐렴 양성율은 국별 및 농장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Mueller & Abbott, 1986; Lium & Falk, 1991; Goodw in, 1982; W hitt les tone,

1979), SPF농장을 제외한 일반농장에서는 평균 40~60% 정도의 병변 양성율을

나타내나 낮은 농장에서는 10~20%의 양성율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odw in, 198). Mueller 와 Abbott(1986)는 미국의 대부분 농장에서 enzootic

pneumonia가 발생하고 있으며 돈군별로는 79.4%가 병변양성이며, Lium과

Falk(1991)는 놀웨이의 비육돈군의 출하돈 약 70%가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enzootic pneumonia에 감염되면 성장률과 일당증

체율의 감소가 나타나므로(Morrison 등, 1985; Pointon 등, 1985; S traw 등,

1989, 1990),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은 매우 크다. 덴막에서는 SPF 돈군조성을

통하여 enzootic pneumonia 등의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하고 있다(Ross , 1992).

종돈장과 검정소 출하돈 중 흉막폐렴 병변이 인정되는 예는 총 633두중 48두

(7.6%)였으며 농장별로는 흉막폐렴 병변 양성율 최하 1.8%에서 최고 23.3%로

상당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특히 각 종돈장의 돼지를 출품받아 능력검정을 행하

는 종돈능력검정소의 경우 무려 23.3%의 검정불합격돈이 흉막폐렴 양성돈이라

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검정불합격돈이라고는 하지만 이 돼지가 검정합격돈과

검정기간 내내 동거사육되었기 때문에 검정합격돈에도 병원균이 전파되었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종돈의 위생관리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육농

장 돼지의 13.4%(54/403두)가 흉막폐렴 양성돈으로 확인되었으며, 농장간에 양

성율의 차이가 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양성 범위: 11.3%~17.3%). 흉

막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은 후보돈의 구입처가 다양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나

타난다는 사실이 아무리 단위 종돈장에서는 질병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여러

곳의 돼지가 입식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의

les ion monitoring 결과 유행성 폐렴병변과 흉막폐렴병변 출현율이 높은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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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Alexander, 1995; Alex ander & Harris , 1992;

Brandreth & Smith, 1985; Chris tensen & Mousing, 1992; S traw 등 1994).

늑막염 병소 출현율은 종돈장 출하돈의 경우는 10.6% (67/633), 비육농장 출하

돈은 15.4%(62/403)이었다. 이는 Straw 등(1994)이 뉴욕주의 도축돈 4.1%에서

pleuritis 병변이 인정되었다는 조사 성적과는 상당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pleuritis를 일으키는 원인은 P as teure lla m ultocida, S treptococcus suis,

H aem ophilus parasuis 등이 혼합감염한 enzootic pneumonia,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등이므로(Lium과 Falk, 1991; Nicolet, 1992; Pijoan, 1992) 이러

한 원인이 종돈군이나 비육돈군에 상재하고 있음이 본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늑

막염 병소가 있는 개체의 경우 증체율이나 사료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돈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폐렴 발생율 감소는 물론 늑막염으로 인

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위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Aalund 등 1976; F les ja

등 1979, 1984; Mous ing, 1989; Lium 과 Falk, 1991; Nicolet, 1992; S traw 등

1983).

8개 종돈장과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 633두에 대한 위축성 비염 병변 조사

결과 rhinitis score 0와 1은 각각 34.4% , 27.4%로 종돈장 유래 도축돈 61.8%는

위축성 비염병변이 없는 반면 나머지 37.4는 score 2~3, 0.5%는 score 4이었다.

경미한 위축성 비염 병변을 보인 예가 전체 검사돈의 25.5%(score 2)로 병변 양

성예의 60.5%를 차지하였다. 중등도 병변(score 3)을 나타낸 예는 전체의 11.9%

인 반면에 심한 병변( score 4 이상)을 나타낸 예는 0.5% (3/633)로 극소수에 불

과하였다. 농장별 mean rhinitis s core는 최소 1.0에서 최고 1.62의 범위였으며

전체 평균은 1.1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비육농장(farrow - to- finish

fat tening farms)의 출하돈 386두에 대한 위축성 비염 병변조사 결과 rhinit is

score 0~1에 속하는 것은 전체의 52.8%인 반면 score 2- 3은 는 27.2%, score 3

은 13.2%, score 4- 5는 6.8%이었다. 돈군별 mean rhinitis score는 최하 1.2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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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74, 평균 1.49로 종돈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위축성비염이 일반 비육

농장에서는 상당히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심한 위축성 비염 병변

을 나타낸 예가 전체의 6.8%로 이유전후에 위축성비염에 감염되어 육성 비육기

를 거치면서 돈군의 performance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하였다(De Jong , 1992;

Straw 등, 1994; Scheidt 등, 1990). 모든 비육양돈장의 돼지가 rhinitis score 3

이상이 적게는 11.6%에서 24.1% 수준이니 위축성 비염이 크게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traw 등(1994)에 의하면 rhinitis score 0.6인 농장이 있는 반면

3.0 이상인 심한 농장도 있다고 하였으나 본 시험에서는 1.74가 가장 심한 편이

었다. Pointon등(1987)이 16개 돈군의 rhinit is s core는 0.3~2.2범위였다고 보고한

성적과는 유사하였다. 하지만 본 시험대상농장은 종돈장이건 비육농장 불문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농장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전체

상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8개 종돈장 중 3~4회 검사에서 계속하여 liv er w hite spots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농장은 1개소(B1 종돈장)이었으며, 제1차 검사에서 회충감염이 인정되었으

나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연후에 감염이 소실된 B2 종돈장 이외의 6개 종돈

장과 종돈능력검정소에는 회충감염이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장별 감

염율은 77.8%이었으나 양성농장의 개체별 감염율은 평균 7.2%이었다. 감염농장

의 감염율은 최하 1.1%에서 최고 28.9%로 농장에 따라 많은 차이가 인정되었

다. 감염율이 28.9%인 경우는 톱밥돈사로서 회충을 위시한 기생충의 감염이 문

제되는 상황이었으며 감염율이 10%를 상회하는 2개 종돈장의 경우는 비육돈사

의 all- in all- out(AIAO)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장이었다. 양성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 B3, B5, B6 농장의 경우도 회충의 충란이 계속 변으로 배

설되어 감염원이 계속 농장에 잔존하므로 항상 농후감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었다. 일반비육양돈장 출하돈의 간회충 감염실태는 조

사대상 7개 농장중 6개 농장(85.7%)에서 전체에서 회충감염이 인정되었으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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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율은 최소 6.7%, 최고 21.4%의 범위였으며 평균 14.4%의 출하돈에서 간회충

병변이 발견되었다. 출하돈의 간 폐기의 주된 원인이 회충감염이며 자충의 폐

유주에 따른 폐렴 등의 발생 및 회충의 영양소 탈취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장

내 기생충의 구제가 돼지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Copeman & Gaafar,

1972; Bimardo 등, 1990; S tew art & Hale, 1988).

6개 종돈장과 종돈능력검정소, 4개 비육농장의 출하돈 503두에 대한 구진성

피부염 병변을 조사한 바, 종돈장 중 4개소(57.1%)와 비육농장 중 1개소(25.0%)

에서는 구진성 피부염 병변 즉 돼지 옴의 감염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는

구진성 피부염 병변이 인정되어 우리 나라의 양돈장에서 돼지 옴이 크게 문제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돈장 뿐만 아니라 특히 종돈능력검정소의 돼지가 돼

지 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 옴은 전국적으로 만연할 수 있으며 이미 많

은 양돈장 들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절

감할 수 있었다. 돼지 옴에 의한 피부과민반응으로 나타나는 구진성 피부염은

주로 겨울철에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Cargill & Dobson, 1979; Dav ies

등, 1991; Eriks en, 1982; Hollander & Vercruys se, 1990; Mart ineau 등, 1987) 우

리 나라와 같이 여름 모기철이 긴 지방에서는 여름철에는 모기의 자상에 의한

피부병변이 돼지 옴에 의한 피부병변과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는 모기철이 아닌 겨울철부터 봄에 이 병변을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모기의 방제가 가능한 현대화된 무창돈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우리

나라 돈사 여건에서는 모기의 완전구제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며, 도

축공정의 방해 없이 세밀히 구진성 피부염 병변을 모기의 자상과 구별하기란 지

난하기 때문이다. 감염농장의 개체별 양성율은 최소 8.0%에서 최고 23.7%의 범

위였으며 평균 12.2%이었다.

종돈장 5개소 및 종돈능력검정소, 비육농장 4개소 등에서 출하된 도축돈 272

두에 대한 회장염 유무를 말단부 회장 약 30cm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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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후여부를 훑으면서 확인한 바 272두중 43두(16.7%)에서 장벽의 비후가 인

정되었다. 검사대상 농장 전체에서 회장염 병변이 양성인 예가 확인되어 농장별

감염율은 100%이었으며, 개체별 감염율은 최저 6.7%에서 최고 27.3%의 범위였

었다. 일반적으로 종돈군의 회장염 병변 양성예는 6.7%~16.7% 범위였으나 일반

양돈장의 경우는 최소 13.3%에서 최고 27.3%로 회장염 병변의 출현율도 비육농

장의 출하돈에서 유이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회장염 병변이 나타날 수 있

는 돼지 질병은 주로 Lawsonia intrace lluralis에 의한 증식성 회장염이지만

(Row land & Hutching s , 1978; W ard & W inkelman, 1990; Jones 등, 1993),

Salmonella infection, S erpulina pilis icoli 등의 감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ow land &

Law s on, 1992).

종돈장 및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 중 유행성 폐렴병소 또는 흉막폐렴 병소가

인정된 폐재료 275예와 비육농장 출하돈 중 폐병소가 확인된 198예의 폐재료를

대상으로 호흡기 친화성 호기성 세균의 분리 동정한 바, 종돈장 유래 폐병소에

서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25주, P as teure lla m ultocida 65주,

S treptococcus suis 37주, H aem ophilus parasuis 7주 및 S taphylococcus aureus

4주, A ctinom yces pyog enes 2주 등을 분리하였다. 유행성 폐렴에 가장 흔히 혼

합감염하여 병세를 악화시키는 균은 P asteure lla m ultocida type A(65/275;

23.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S treptococcus suis (37/ 275; 13.5%)였었

다. 흉막폐렴 병인체인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가 분리된 종돈장은 9

개소 중 8개소(88.9%)로 대부분의 종돈군의 건강 출하돈에 분리되어 이 병이 만

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 aem ophilus parasuis도 6개 농장(66.7%)에서 분

리되어 이 균도 많은 농장에서 유행성 폐렴에 2차적으로 감염하여 병세를 악화

시키는 호흡기 친화성 세균의 몫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호

흡기 친화성 세균으로 간주되고 있는 P asteure lla m ultocida, S trept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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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s ,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 H aem ophilus parasuis 이외에 화농 병

소에서 A ctinom yces pyog enes 2주를 포함하여 S taphylococcus aureus 4주도

분리되어 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세균도 mycoplasma infection이나 여러 가

지 원인으로 immunocompromised pigs의 폐에 감염하면 폐렴을 더욱 악화시키

는 잠재병원균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Nicolet, 1992; Pijoan, 1992; Ros s , 1992).

일반 비육양돈장 7개소의 출하돈 중 유행성 폐렴 병변 또는 흉막폐렴 병소가

인정된 198두의 폐 병소재료로부터 분리된 호흡기 친화성 세균은 P asteure lla

m ultocida 51주, S treptococcus suis 29주,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24

주, H aem ophilus parasuis 6주 및 A ctinom yces pyog enes 2주 등이었다.

P asteure lla m ultocida type A(51/198; 25.8%)가 가장 빈번히 유행성 폐렴의 혼

합감염세균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S treptococcus suis도 무려 14.6%(29/ 198)나

차지하였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는 모든 농가의 출하돈에서 분리

되어 흉막 폐렴이 가장 문제시되는 세균성 폐렴임이 입증되었다. H aem ophilus

parasuis도 7개 농장 중 5개 농장의 도축돈에서 분리되어 점차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호흡기 병인체임을 알 수 있었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의 분

리율은 종돈장인 경우 9.1%(25/275)였으나 비육농장인 경우는 12.1% (24/198)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비교적 돈군의 건강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돈

군에서의 분리빈도가 비육돈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은 돈군의 건강관리

에 있어 흉막 폐렴의 발생빈도를 줄이는 일이 중요한 paradig m임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여러 종돈장의 돼지를 한 곳에 모아 능력검정을 실시하는 종돈능력검정

소 출하돈의 흉막폐렴 병소 출현도와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분리빈

도가 다른 어느 시험 농장보다도 높은 것은 돈군 편성시 특히 후보돈 입식시에

여러 곳의 돼지를 입식하는 것은 돈군의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할 사항

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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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막 림프절에서 분리된 salmonella속균의 분리빈도는 종돈군과 비육돈군간

에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분리빈도는 16.2%(87/537)이었다. 농장별 분리율은

7.1%~29.4% 범위이었다. 분리된 87예의 salmonella속균 중 serotyping이 가능한

것은 84예(96.6% )이었으며, untypable한 것은 3예(3.4%)이었다. 농장별로 동시에

3개 s erotype 이상이 분리된 예는 33.3%(3/9), 2개 serotype이 분리된 예는

44.4%(4/9)인 반면 1 serotype만이 분리된 예는 22.2%(2/9)이었다. 장간막 림프

절에서 분리된 sa lmonella species의 동정된 serotypes는 S . typhim urium을 포함

하여 10개 serotypes이었으며, 분리빈도는 S . typhim urium (42.5%0, S .

reading (17.2%), S . derby(10.3%), S . enteritid is (8.1%), S . worthing ton(6.9%),

S . m e le ag r id is (3.4% ), S . saintp au l(3.4% ), S . s chwartz e ng rund (2.3% ), S .

california(1.2% )와 S . senftenberg (1.2%)의 순이었다. 미국에서 돼지의 소장내용

물이나 장간막 림프절에서 분리되는 s almonella serotypes는 Currier 등(1986),

Davies 등(1997), T ay 등(1989)은 S. derby가 가장 많이 분리된다고 하였지만

Murray(19940, Alex ander(1998)는 각각 호주와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S .

typhim urium의 분리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돈육을 통한 salmonella 식중독이 돈육의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최

근에 국제간의 돈육교역에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Alexander, 1998; Bager 등, 1994; Davies &

W ray, 1997; Mag uire 등, 1993; Nielsen 등, 1997; T rons tad, 1997).

도축돈 병변검사(s laug hter check) 결과를 농장에 feed back하여 도축검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강구한 종돈장(4개소), 일관생산농장(1개

소) 및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에 위생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s laughter check에 의한 양돈장 위생관리개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진 양돈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s laughter check을 이용하

여 농장의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Aalund 등, 1976; Backs trom & Brem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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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s ja 등, 1979; Mercy & Brennan, 1988; Pointon 등, 1987). B1 농장의 경우

최초 s laughter check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45.8%(11/24),

mean lung les ion score 2.5, pleuritis 양성율 8.3%였으나 방역관리우수종돈장을

목표로 돈군의 호흡기 질병을 control하기 위한 조치(관리인의 철저한 show er

in- show er out , 돼지의 성장단계별 all in- all out, in feed pulse medicat ion,

s tr ict sanitation measures 등)를 계속하면서 개선효과를 살펴본 바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34.6%로 % lung les ion score는 1.5로 pleurit is 양성

율은 3.8%로 개선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modern confined sys tem으로

돈사환경이 B1 농장과 유사한 B2와 B4 농장의 개선효과는 B1 농장의 개선효과

와 아주 유사하였다. 재래식 돈사에서 모돈 700여두 규모를 일관생산체제로 사

육하는 B5 농장은 철저한 돼지의 신규입식 통제 및 AIAO 등으로 위생상태가

우수한 농장으로 mean enzootic pneumonia prev alence가 약 40% 선을 유지하

였으며,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한편 돈군의 입식 관리 및 AIAO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F1 농장은 최초 검사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이

73.3%(22/ 30), mean pneumonic score(% lung les ion) 6.7, g ross

pleuropneumonic les ion 양성율 20.0%, pleuritis 양성율 23.3%로 위생상태가 열

악하였으나 s laughter check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한 농장주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단시일내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pleuropneumonia 및

pleuritis 병변 양성율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비육말기 돈군에서 호흡기 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었음을 관리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돈장에서 출

품한 돼지를 모아 능력검정하는 종돈능력검정소의 돼지 중 검정종료와 더불어

performance와 외모심사 등 최종 검정과정에서 검정불합격돈으로 판정되어 출

하되는 돼지에 대한 s laughter check의 결과, 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pleurit is 양성율이 각각 73.3% , 20.0%, 23.3%로 열악한 위생상

태여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약 10개월 후에는 enzootic pneum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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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ropneumonia, pleurit is 양성율을 각각 64.0%, 8.0% , 8.0%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mean pneumonic s core도 6.7에서 5.4로 줄일 수 있었다. 생산자들

이 출하되는 자기 돼지의 위생상태를 눈으로 확인함으로서 농장의 위생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농장의 위생상태개선

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돈육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임을 재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W T O체제하에서 우리 양돈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고 생각된다.

제5절 적 요

종돈장과 비육농장에서 출하되는 규격돈에 대한 s laughter check(les ion

monitoring)을 통하여 비육기에 문제된 endemic dis ease를 확인함과 아울러

prevalence를 밝히고 얻어진 결과를 농장에 feed back하여 돈군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져 수행한 일련의 시험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종돈장 출하돈(9개소 총 633두)과 비육농장 출하돈(7개 농장 총 403두)의

유행성 폐렴 병변 양성율은 각각 평균 47.6%(range 37.6%~65.6%)와

70.7%(rang e 60.0%~73.8%)이었으며,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mean

pneumonic score는 각각 3.4와 6.4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p< 0.01).

2.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흉막폐렴 병변 양성율은 각각 7.6%, 13.4%로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p< 0.01), pleurit is 양성율은 각각 10.6%, 15.4%이었다.

3.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위축성 비염 양성율(% of more than score 2)

은 각각 38.2%(range 26.7%~53.3%), 47.2% (rang e 37.0%~59.5%)였으며, mean

rhinitis score는 각각 1.16, 1.49로 비육농장의 위축성 비염 발생률이나 병변정도

가 종돈장 출하돈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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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돈장과 비육농장 출하돈의 간회충반점 출현율은 각각 7.0%(range

0.0%~28.9%), 14.4%(range 0.0~21.4%)로 차이가 있었으나, 농장별 감염율은 각각

77.8%(2/9), 85.7% (1/7)로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5. 구진성 피부염 병변을 monitoring한 11개 농장(종돈장 6개소, 종돈능력검정

소 및 비육 농장 4개소)의 농장별 양성율은 72.7%였으며 감염농장(8개소)의 개

체별 양성율은 평균 17.3%(rang e 10.0~25.0%) 이었다.

6. 종돈장(5개소)과 일반 비육농장(4개소) 및 종돈능력검정소의 출하돈 272두

에 대한 회장염병변 조사 결과 돈군 감염율은 100%이었으며 개체별 양성율은

16.7%(rang e 6.7%~27.3%)이었다.

7. 종돈장(275두)과 일반비육농장(198두) 및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35두) 등

473두의 폐병변재료에서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49주, P asteure lla

m ultocida 116주, S treptococcus suis 64주, H aem ophilus parasuis 13주를 비롯

하여 S taphylococcus aureus 4주, A ctinom yces pyog enes 4주를 분리 동정하였

다.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는 amoxacillin, ampicillin , ceftiofur,

cephalothin, ciprofloxacin 등에는 감수성이었으며, amikacin, erythromycin,

kanamycin, lincomycin, ox ytetracycline, s treptomycin, s ulfadimethoxine, tylos in

등에는 내성이었다. P as teure lla m ultocida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는

amoxacillin , ampicillin , ceftiofur, ciprofloxacin, penicillin G 등이었으며,

amikacin, lincomycin, ox ytetracycline, sulfadimethox ine, s treptomycin에는 내성

이었다. S treptococcus suis는 amox acillin, ampicillin, ceftiofur, ciprofloxacin,

enroflox acin. penicillin G 등에는 감수성이 있었으며, amikacin, erythromycin,

kanamycin, lincomycin, ox ytetracycline, tylos in 등에는 내성이었다.

8. 도축돈의 장간막 림프절에서 분리된 sa lmonella속균의 분리빈도는 종돈군과

비육돈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 분리빈도는 16.2%(87/537)이었으며, 농장별

분리율은 7.1%~29.4% 범위이었다. 분리된 87예의 salmonella속균 중 seroty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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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것은 84예(96.6%)이었으며, untypable한 것은 3예(3.4%)이었다. 농장

별로 동시에 3개 serotype 이상이 분리된 예는 33.3%(3/9), 2개 s erotype이 분리

된 예는 44.4% (4/9)인 반면 1 serotype만이 분리된 예는 22.2% (2/9)이었다. 장간

막 림프절에서 분리된 salmonella species의 동정된 serotypes는 S . typhim urium

을 포함하여 10개 serotypes이었으며, 분리빈도는 S . typhim urium (42.5% ), S .

reading (17.2%), S . derby (10.3%), S . enteritid is (8.1%), S . worthing ton(6.9%),

S . m e le ag r id is (3.4% ), S . s aintp au l(3.4% ), S . s chw ar tz e ng ru nd (2.3% ), S .

california(1.2% )와 S . senftenberg (1.2%)의 순이었다.

9. 종돈장(4개소), 일관생산농장(1개소) 및 종돈능력검정소 출하돈의 s laughter

check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한 연후에 약 4~6개월 간격

으로 2~3회 반복하여 조사한 바 유행성 폐렴, 흉막폐렴, 늑막염 발생빈도가 현저

하게 줄어들었으며, lung les ion score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B1 농장의 경우

최초 s laughter check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45.8%(11/24), %

lung les ion score 2.5, pleuritis 양성율 8.3%였으나 돈군의 호흡기 질병을

control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면서 개선효과를 살펴본 바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은 34.6%로 % lung les ion s core는 1.5로 pleurit is 양성율은 3.8%로

개선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modern confined sys tem으로 돈사환경이

B1 농장과 유사한 B2와 B4 농장의 개선효과는 B1 농장의 개선효과와 아주 유

사하였다. 재래식 돈사에서 모돈 700여두 규모를 일관생산체제로 사육하는 B5

농장은 철저한 돼지의 신규입식 통제 및 AIAO 등으로 위생상태가 우수한 농

장으로 mean enzootic pneumonia prevalence가 약 40% 선을 유지하였으며,

개선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한편 돈군의 입식 관리 및 AIAO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F1 농장은 최초 검사에서 enzootic pneumonia 병변 양성율이

73.3%(22/ 30), mean pneumonic score(% lung les ion) 6.7,gross pleuropneumonic

les ion 양성율 20.0%, pleuritis 양성율 23.3%로 위생상태가 열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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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aughter check결과의 심각성을 인식한 농장주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교적 단시

일내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pleuropneumonia 및 pleuritis 병변

양성율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비육말기 돈군에서 호흡기 증세를 감소시키는 효과

를 얻었다. 종돈능력검정소의 검정불합격돈에 대한 최초의 s laughter check의

결과는 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pleurit is 양성율이 각각 73.3%,

20.0%, 23.3%로 열악한 위생상태였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약 10

개월 후에는 enzootic pneumonia, pleuropneumonia , pleurit is 양성율을 각각

64.0%, 8.0%, 8.0%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며 mean pneumonic score도 6.7

에서 5.4로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s laug hter check결과를 분석하여 돈군의

건강관리를 위한 tool로 활용하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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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도축돈의 s eromonitoring 방법 확립 및

혈청학적 역학조사

제1절 도축돈의 Seromonitor ing 방법 확립

1. 대상 질병의 선정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질병은 정부차원에서 근절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박멸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인 돼지 콜레라와 돼지 오제스키

병을 위시하여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뇌심근염 바이

러스 감염증, 돼지 일본뇌염, 돼지 인플루엔자 등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 7종과 마이

코플라즈마 폐렴, 흉막폐렴, 위축성 비염, 돼지 단독 등 4종의 세균성질병을 선정하

였으며, 종돈 또는 대일 수출돈육 생산 양돈장의 경우에는 돼지 부루셀라병과 톡소

플라즈마병을 추가로 검사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였다(T able 4- 1- 1).

T able 4- 1- 1. Diseases checked throug h s eromonitoring

Dis eas es Etiolog ical agent

Hog cholera
Aujeszky ' s disease
PRRS*
Porcine parvovirus infect ion
Encephalomyocarditis
Japanese encephalitis
S w ine influenza

Hog cholera v irus
Aujes zky' s disease v irus
PRRS virus
porcine parvovirus
Encephalomyocardit is v irus
Japanes e encephalit is virus
Sw ine influenza virus

Mycoplas mal pneumonia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
Atrophic rhinitis
S w ine erys ipelas
S w ine brucellos is
T oxoplas mosis

M ycoplasm a hyopneum iniae
A ct inobacillus pleuropneum oniae
B ordetella bronchiseptica
E rys ipelothrix rhusiopathiae
B rucella suis
T oxoplasm a g ondii

* Porcine reproduct ive and res piratory s 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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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질병에 대한 검사방법

Seromonitoring 대상 질병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방법은 류 등(1997)의 방법에

준하여 T able 4- 1- 2와 같이 다양한 진단법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진단법의 개

요는 다음과 같다.

T able 4- 1- 2. Summary of serological tes ts used in the pres ent s tudy

Diseases Serological tes ts
Aujeszky' s dis eas e(PR) ELISAa, gp1

PRRS Indirect fluorescent ant ibody tes t

Hog cholera(HC) NPLAb
Sw ine influenza(S IV) Hemagglutinat ion inhibition tes t
Porcine parvovirus
infection(PPV) Hemagglutinat ion inhibition tes t

Atrophic rhinit is (AR) Agglutination tes t
Act inobacillus pleuropneumoniae Agglutination tes t

Mycoplasmal pneumonia(SEP) ELISA

Sw ine erys ipelas(S E) Grow th agglutination tes t
Sw ine brucellos is T ube agglutination tes t

T oxoplasmosis Latex agglut ination tes t

a =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b = Neutralizing perox idase- linked ass ay

3. 대상질병의 세부 검사방법

가. 돼지 오제스키병(Aujeszky' s Disease, Pseudorabies )

돼지 오제스키병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전자결손백신의 사용이 허가되어

있다. 따라서 야외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항체와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를 감

별진단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미국 IDEXX사에서 개발, 시판하고 있는

“HerdCheck Anti- PRV- gp1 assay” ELISA 진단 kit를 구입하여 검사하였다.

이 kit의 원리는 오제스키병 바이러스 항원이 코팅된 96- w ell plate에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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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한 가검혈청을 가하여 1차 배양하면 가검혈청내에 존재하는 오제스키병- 항

체(g p1에 대한 항체도 포함하여)는 코팅항원과 반응하게 된다(Ag :Ab complex).

세척한 다음, Anti- PRV- g p1 monoclonal antibody conjugate를 첨가하여 2차 배

양하면 바이러스의 g p1항원과 반응을 하게 된다. 만약 가검혈청내에 g p1 항원에

대한 항체가 없다면, conjug ated gp1 antibodies는 gp1항원과 자유롭게 반응하여

항원- 항체 결합을 할 것이나(Ag- gp1:Conjugate complex), 반대로 가검혈청내에

gp1에 대한 항체가 존재한다면, 효소표식된 gp1 항체는 코팅된 gp1항원과의 반

응이 차단된다. 2차 배양 후에 세척하여 비반응 conjugate를 제거한 다음, 기질

/발색액(subs trate/ chromogen)을 첨가한다. 효소 존재하에서는 subs trate가

chromophore와 반응하여 청색으로 발색하게 된다.

(1) 검사재료

검사 sheet에 기록을 한 다음, 항원 비코팅 96w ell plate를 따로 준비하고, 가검혈

청을 시료희석액(kit내에 포함)으로 1:2로 희석한다. 시료를 혼합한 다음, 오제스키

병 항원 코팅 plate(kit내에 포함)에 sheet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시료를 분주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Kit로 제공되는 시약들

시 약 류 용 량 비 고

1 PRV- coated plate 6 30

2 Anti- PRV- gp1:HRPO
conjugate

60㎖ 350㎖ 단백안정제 함유 완충액에 보존제
로 gentamicin 사용

3
Porcine negative
control 5㎖ 5㎖

PRV- gp1과 반응하지 않는 돼지
혈청, 보존제로 sodium azide 사용

4
PRV- gp1 positive
control 5㎖ 5㎖

PRV gp1 단백질에 대한 항혈청,
보존제는 sodium azide

5 Sample diluent 120㎖ 300㎖ 단백안정제 포함 완충액으로 보존
제는 sodium azide

G Wash concentrate
(10×) 250㎖ 1500㎖ 인산완충액, 보존제는 gentamicin

* 증류수로 1:10 희석하여 사용

H T MB substrate 60㎖ 315㎖

I S top solution 60㎖ 315㎖ 0.125% hydrofluo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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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로 필요한 시약 및 기구

① 50∼100㎕ 용량에 적합한 multi micropipette 및 피펫팁

② 액량기 (세척액 제조를 위한 500㎖용)

③ 96- w ell plate ELISA reader

④ 시료 희석을 위한 튜브

⑤ 멸균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

⑥ 세척액을 분주하고 흡입할 수 있는 기구 및 진공장치

(다) 실험시 주의사항

① 시판되는 킷트를 사용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킷트 제작회사의 제작공정에

변화가 있을 때는 검사방법이 바뀔 수가 있으므로 실험 전에 킷트에 포함

된 설명서를 검토하여 숙지해야 한다.

② 모든 PRV관련 실험기구들은 PRV전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취급해야

한다. 바이러스를 화학적으로 처리를 하였지만 항원- 코팅 plate는 PRV 감

염원이 될 수도 있다.

③ 입으로 피펫팅하지 말 것.

④ 검사재료나 kit 내용물을 취급하는 작업공간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것.

⑤ T MB subs trate나 s top solution은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취

급시 주의를 요망함.

⑥ 보존제로 sodium azide를 함유하는 일부 kit 내용물은 폐기시에 다량의 물

을 혼합하여 copper or lead azide complex (폭발할 수 있음)의 생성을 방지

하도록 한다. 특히 anti- PRV- g p1:HRPO conjug ate에 이 보존제가 오염되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⑦ T MB subs trate는 강한 빛이나 어떤 산화제에도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깨끗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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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모든 시약은 2∼7℃에 냉장보관하며, 사용하기 전에 실온에 내놓았다가 사

용 후에는 다시 2∼7℃에 보관한다.

⑨ W ash concentra te는 실온에 내놓았을 때, 침전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완전

히 혼합·용해시킨 다음, 증류수로 1:10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⑩ 모든 폐기물은 폐기 전에 소독수에 담그는 등 적절한 오염방지책을 강구해

야하며, Kit 내용물이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⑪ 사용기한이 지난 내용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일자가 다른 kit의

내용물을 서로 혼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⑫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록한 실험순서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피펫팅, 반응시간, 세척과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 검사방법

① 사용 전에 모든 시약들을 실온에 내놓고, 흔들거나 교반하여 혼합시킨다.

② 항원 코팅 plate 및 검사 sheet에 시료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한다.

③ 1:2로 희석한 양성대조(A1, A2, 및 A3) 및 음성대조군(A4 및 A5)을 검사

용 plate의 w ell에 분주한다.

④ 희석한 가검혈청을 기록된 위치대로 분주한다. 기록한 위치대로 다른 pla te

에서 희석한 다음, 그대로 검사용 plate로 옮기는 것이 좋다.

⑤ 실온에 1시간 배양한다.

⑥ W ell당 300㎕의 세척액을 가하여 3∼5회 세척한다. 각 세척시마다 w ell의

내용액을 완전히 흡입하되, 세척간이나 conjug ate를 가하기 전에 plate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 세척 후에는 종이타월 위에 plate를 가볍

게 두드려 여분의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⑦ Anti- PRV- g p1:HRPO conjugate를 각 w ell당 100㎕씩 분주한다.

⑧ 실온에 20분간 배양한다. 이 때 T MB subs trate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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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척 : ⑥ 항대로 세척

⑩ T MB subs trate를 각 w ell당 100㎕씩 분주하고 실온에 15분간 배양한다.

⑪ Stop solut ion을 각 w ell당 50㎕씩 분주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로 A(650㎚)에서 공기 중에서(on- air) blank를 설정한

다음,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한다.

(마) 실험결과의 판독

① S/N치가 0.60 이하이면, 오제스키병 gp1항원에 대한 항체 양성으로 판독한다.

② S/ N치가 0.6이상 0.7이하이면 가검혈청을 재검사해야 하며, 재검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S/N치가 0.7 이상일 경우에는 오제스키병 gp1항원에 대한 항체 음성으로

판독한다.

(바) 판독결과의 계산 방법

① 음성대조군 평균치(NCx )의 산출

A1 A(650) + A2 A(650) + A3 A(650)
NCx =

3

② 양성대조군 평균치(PCx)의 산출

A4 A(650) + A5 A(650)
PCx =

2

③ 시료/음성대조군 비교치 산출

Sample A(650)
S /N =

NCx

나. 돼지콜레라(Hog Cholera, HC)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세포변성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중화시험을

실시한 다음, 면역염색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판독하는 효소면역중화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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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A, Neutra lizing Perox idase- Linked As say)을 이용하여 혈청중화항체가를

측정하였다.

(1) 검사재료

가검혈청을 56℃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비동화한 다음 사용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HCV monoclonal antibody(MoAb) : 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에서

생산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마혈청(2%)을 포함한 PBS로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Vectors tain ABC kit(Vector PK- 4100)

(다) Biotinyla ted anti- mouse IgG(H+L) (Vector BA- 2000)

(라) Perox idase subs trate kit , DAB (Vector SK- 4100) 또는 Sig ma fas t

T M 3' ,3' - Diaminobenzidine tablet(S igma)를 사용하나 타시약들과 같

은 회사제품인 전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 PBS- T : 0.05% T w een 20 함유 PBS

(바) Biot iny la ted anti- m ou s e Ig G용액 제조 : PBS 10㎖에 B iot in y la t ed

anti- mouse IgG용액 1 drop(50㎕)과 마혈청 0.1㎖(최종농도 1%되게)

를 첨가한다. 시판제품은 동결건조된 상태이며, 처음 사용할 때 증류

수 1㎖를 첨가하여 용해하여 사용한다. 시판회사의 추천농도는 2∼10

㎍/㎖임.

(사) AB solution 제조

① PBS- T (0.05% T w een- 20 함유 PBS) 10㎖

② A s ol.(Avidin DH) 100㎕(2 방울)

③ B sol.(Biotinylated HRPH) 100㎕(2 방울)

(아) DAB subs trate(Vector SK- 4100 사용) 용액 제조 : 증류수 5㎖에 다

음의 시약을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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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uffer s tock 2 방울

② DAB stock 4 방울

③ Hydrogen perox idase sol. 2 방울

(3) 시험방법

(가) 바이러스 중화시험 및 고정

① 96 w ell pla te에 혈청 비함유 배양액(α- MEM)을 50㎕씩 분주한다.

② 첫 w ell에 불활화된 가검혈청 50㎕를 가하고 2진 희석한다.

③ HCV(ALD strain)를 200 T CID50/ 50㎕로 희석하여 w ell당 5㎕씩 첨가

한다. ㈜ 바이러스 항원을 적당량씩 분주하여 - 70℃ 냉동고에 보관하

면서 필요시마다 꺼내어 희석하여 사용한다.

④ 진탕기에서 20초간 진탕하여 완전히 혼합한 다음, 37℃에 60분간 배양

한다.

⑤ 10% FBS 함유 배양액에 PK- 15 cell(20만개/㎖)을 희석한 다음, 100㎕

씩 전 w ell에 첨가한 다음, 5% CO2배양기에서 2일간 배양한다.

⑥ 2일간(46- 48시간) 배양 후, 배양상층액을 버리고, PBS로 1회 세척한

다음, plate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 건조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때에

는 고정할 때 cell이 탈락됨.

⑦ 80% cold acetone을 100㎕씩 전 w ell에 가하고 - 20℃에 10분간 두어

고정한다.

⑧ 고정액을 완전히 비우고, PBS로 1회 세척한다. ㈜ 이 상태에서 알루미

늄 호일로 싸서 다음 검사시까지 - 20℃에 보관한다.

(나) Kit를 사용한 검출 및 판독

① HCV monoclonal antibody(MoAb, 수의연 바이러스과 분양 또는 시판

되는 항체)를 2% 마혈청 포함한 PBS로 적절히 희석한 다음, w ell당

100㎕씩 가하고 37℃에서 60분간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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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BS로 3- 4회 세척한다.

③ Biotinylated anti- mouse Ig G 용액을 w ell당 25㎕씩 분주한다.

④ 37℃ 부란기에서 40- 60분간 반응시킨다.

㈜ 이 때 AB solut ion을 만들어 30∼60분간 미리 반응시킨다.

⑤ PBS로 4회 세척한다.

⑥ 미리 제조한 AB sol.을 w ell당 50㎕씩 넣고 37℃에서 40- 60분간 반응

시킨다.

⑦ PBS- T 로 3회 세척한 다음, PBS로 1회 더 세척한다.

⑧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다. ㈜ 종이타월을 탁자에 깔고 plate를 두드려

완전히 습기를 제거함.

⑨ DAB subs trate 용액을 w ell당 100㎕씩 전 w ell에 가하여 2- 10분간 반

응시킨 다음, 증류수로 5분정도 세척한 후 판독한다.

다.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최근 N idovirales, A rteriviridae로 분류된 PRRS

virus가 원인체인 질병으로 간접형광항체법(IF A, Indirect F luorescent Antibody

T es t)을 이용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였다.

(1) 검사재료

가검혈청을 56℃에 30분간 비동화한 다음, PBS로 1:10 희석하여 검사에 제공

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MA- 104 cell 또는 MA- 104유래 세포주

(나) PRRS virus : PL96- 1 국내분리주 또는 표준주

(다) Methanol (F luka 65542) : - 20℃에 보관

(라) F IT C- conjugated rabbit IgG fract ion to sw ine IgG(w hole molec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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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el cat No. #55824) : 멸균 증류수 2㎖에 현탁시킨다음, 마이크로

튜브에 100㎕씩 분주하여 - 20℃에 보관하며, 사용시 희석용 PBS로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3) 시험방법

(가) IFA용 plate의 제작

① 175㎠ flask에 배양한 MA- 104 cell을 수거하여 96w ell pla te 10장에 옮

긴다.

② 2일 정도 배양하여 monolayer가 완전히 형성되면 PRRS 바이러스(103

∼104 T CID50/100㎕)를 w ell당 100㎕씩 접종한다. 1번 10번까지 접종,

11 및 12번은 접종하지 않음.

③ 37℃, 5% CO2 incubator에서 48 - 60시간 배양한다.

④ PBS로 1- 2회 세척한 다음, plate내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 모

든 세척과정시 세척액이 w ell 벽면으로 타고 내리도록 천천히 피펫을

조작하여 세포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물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고정시

세포가 탈락되기 때문에 완전히 습기를 제거한다. 종이타월을 탁자에

놓고 plate를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 다음, 37℃ 배양기에 5분정도 정치

한다.

⑤ - 20℃ 보관 cold methanol(100%)을 100㎕씩 분주하여 10분간 실온에

서 고정한다.

⑥ 공기건조시킨 다음, 랴으로 밀봉하여 - 20℃ 냉동고에 보관하며 사용한다.

(나) IFA의 실제

① 검사 sheet에 가검혈청의 번호 및 위치를 기록한 다음, 검사 sheet의

기록대로 빈 plate에 가검혈청 10㎕에 멸균 PBS 90㎕를 넣어 1:10으로

희석, 혼합한다.

② 희석한 혈청 100㎕를 sheet에 기록한 대로 IFA용 plate에 정확히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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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양성대조혈청 및 음성대조혈청 100㎕씩을 접종한 다음, 37℃, 부란기에

서 30분간 배양한다.

④ PBS를 w ell당 300㎕씩 가하여 3- 5회 세척한 다음, 용액을 완전히 제

거한다.

⑤ 적정농도로 희석한 anti- sw ine IgG(FIT C conjug ated)용액을 w ell당

50㎕씩 접종한다.

⑥ 37℃에서 30분간 배양한다.

⑦ PBS를 w ell당 300㎕씩 가하여 3∼5회 세척한 다음, 용액을 완전히 제

거한 후, 형광현미경으로 판독한다.

라.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Porcine Parvovirus infection)

돼지 파보바이러스는 주로 임신 초기에 감염되어 유산을 유발하며, 원인체인

Porcine parvovirus가 혈구응집능을 갖기 때문에 기니픽 혈구를 사용한 혈구응

집억제반응(HI, Hemag glutinat ion Inhibition T es t)으로 항체가를 측정한다. 임신

돈에서의 유산이 문제가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도축돈에서의 항체가 검사는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도축돈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축돈

의 혈청에서 항체가 검출된다는 것은 해당 농장의 파보바이러스 감염정도를 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 검사재료의 전처리

(가) 가검혈청을 56℃ 항온수조에 30분간 처리하여 비동화한다.

(나) 냉장 PBS로 1:5로 희석(혈청 0.2㎖ + PBS 0.8㎖)한 다음, 혈청에 20

㎎의 acid- w ashed kaolin을 가하고 혼합한 다음, 실온에 30분 정치한다.

(다) 1,000rpm, 15분 원심한 후에 상층액을 덜어 다른 튜브에 옮긴다. 이

처리 혈청을 검사에 사용한다.

(라) 또는 비동화한 혈청(0.25㎖)과 50% 기니픽 packed RBC(0.25㎖) 및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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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olin을 혼합하여 실온에 30분간 정치하고, 원심한 다음, 상층액을

채취하여 시험에 사용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HI용 바이러스 항원 : 배양한 파보바이러스를 4HA units /25㎕로 역가

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나) Acid w ashed kaolin

(다) 96 w ell plate(round bottom)

(라) PBS

(마) Pla te mixer

(3) 검사 방법

(가) 제 2∼12열의 각 w ell(A∼H)에 냉장 PBS를 25㎕씩 분주하고, 제 1열

의 각 w ell에는 전처리한 검사혈청 50㎕씩을 각각 분주한 다음, 25㎕

씩 다음 w ell로 넘겨 2배수 단계희석한다.

(나) 바이러스 항원(4 HA titer) 25㎕를 제1∼11열의 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w ell에 분주한다.

(다) 실험대조군을 준비한다.

① 혈청 대조군 : 희석혈청(1:5) 50㎕ + 기니픽 적혈구 50㎕: 검사혈청에

존재하는 비특이 혈구응집소 여부를 확인.

② 적혈구 대조군 : PBS 50㎕ + 기니픽 적혈구 50㎕: 혈구 자체의 비특

이반응 유무 관찰.

③ 바이러스 Back titrat ion: PBS 25㎕ + 단계희석 바이러스 항원 25㎕ +

기니픽 적혈구 50㎕: 희석 사용한 바이러스 항원의 역가를 재확인함.

(라) pla te mixer를 사용하여 1분간 혼합한 다음, 실온에 1시간 정치한다.

(마) 모든 w ell에 0.5% 기니픽 적혈구를 50㎕씩 분주한다.

(바) 혼합한 다음, 신속히 4℃ 냉장고에 넣어 6시간 또는 하룻밤 정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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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독한다.

(4) 결과의 판독

혈구응집이 일어나지 않는 마지막 희석배율을 가검혈청의 역가로 계산한다.

(가) ●(++) : 혈구응집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

(나) ⊙(- ) : 혈구가 혈구대조와 같은 모양으로 w ell의 바닥에 원형으로 침

강되어 있는 것.

(다) ◎(+) : 부분응집 : 불완전한 혈구응집으로 응집은 일어났으나 w ell의

중앙에 링이 보이는 것.

(라) ± ☞ ◎와 ⊙의 중간형.

(5) 판독시 유의사항

(가) 혈구 및 혈청대조는 정확한지 확인 ☞ ⊙(혈구 가라앉음)

(나) HI t iter는 ⊙(혈구응집이 나타나지 않는)를 나타낸 최고희석배수를 말

한다.

(다) 항원의 back tit ration 결과, 항원역가가 규정단위(8U/25㎕)보다 한 단

계 낮을 때, 즉 4U/25㎕일 때는 가검혈청의 HI 역가도 한 단계 낮게

판독해준다. 항원역가가 규정단위보다 한단계 높을 때, 즉 16U/25㎕일

때는 가검혈청의 HI 역가도 한 단계 높게 판독해준다.

(라) 최초 희석배수가 1:5이므로 역가는 5배부터 시작하여 2배수로 올라간

다. Kaolin 현탁액을 혈청과 동량으로 혼합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희석배수가 10배가 된다.

마. 돼지 일본 뇌염(Japanese encephalitis )

돼지 일본뇌염은 혈구응집억제반응(HI, Hemagglut ina tion inhibition tes t)으로

항체를 검사하였다. 먼저 검사에 사용할 일본뇌염 바이러스 항원의 역가를 완충

액의 pH별로 혈구응집반응을 실시한 후 판독하여 결과에 가장 적절한 검사조건

을 결정하고, 이 조건에 따라 검사혈청을 대상으로 혈구응집억제반응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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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혈구응집억제항체가를 검사할 때는 항상

먼저 혈구응집억제반응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재료

검사할 혈청을 다음의 과정으로 처리한 다음 시험한다.

(가) 2부 시험관에 다음과 같이 검사혈청과 시약을 혼합한 다음, 5분 간격

으로 흔들면서 20분간 감작시킨다. 이 전처리로 검사혈청은 10배 희석

되었으므로 결과 판독시 첫 w ell의 희석배수는 10배부터이다.

① 비동화한 가검혈청 0.2㎖

② Borate s aline(pH 9.0) 0.8㎖

③ Kaolin(25% 현탁액) 1.0㎖

(나) 원심(1,500rpm, 10분)하여 상층액을 새 튜브로 옮긴다.

(다) RBC (packed) 0.25㎖를 각 튜브에 첨가한다.

(라) 가끔 혼합하면서 4℃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다.

(마) 원심(1,000rpm, 10분)하여 상층액을 수거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Acid- Dextrose (ACD)

- Sodium citra te (Na3C6H5O7·2H2O) 11.26g

- Citr ic acid (H3C6O7·H2O) 4.0g

- Dextrose(Glucos e) 11.0g

- D.W . q.s 500㎖

☞ 고압멸균(10lb, 10분)한다.

(나) Dex trose- Gelat in- Veronal (DGV)

- Veronal(Barbita l, 5.5- diethyl barbituric acid) 0.58g

- Gelatin 0.60g

- Sodium Veronal(Na 5.5- diethyl barbiturate) 0.3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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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cium chloride (CaCl2), anhydrous 0.02g

- Mg SO4·7H2O 0.12g

- NaCl 8.5g

- Dextrose 10.0g

- D.W . q.s 1,000㎖

☞ Veronal, s odium veronal 및 Gelatin을 250㎖ D.W .에 넣어 가열하면서

용해시킨 다음, 다른 시약과 함께 멸균증류수(DW )의 총용량이 1,000㎖

가 되도록 하여 용해시킨 후 고압멸균(10lb, 10분)한다.

(다) S tock sodium sol.

① 1.5 M Sodium chloride

- NaCl 87.675g

- D.W . q.s 1,000㎖

② 2.0 M Dibas ic sodium phos phate

- Na2HPO4(S igma S- 0876) 284.0g

- D.W . q.s 1,000㎖

③ 2.0 M Monobas ic sodium phosphate

- NaH2PO4(S igma S- 0751) 240.0g

- D.W . q.s 1,000㎖

④ 0.5M Boric acid

- H3BO3 30.92g

- Hot D.W . 700㎖

- D.W . q.s 1,000㎖

⑤ 4% BSA (Fraction V)

- BSA 4.0g

- Borate sa line s ol. (pH 9.0) 90㎖ (pH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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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ate sa line s ol. q.s 100㎖

☞ 여과한 다음, 냉장보관한다.

(라) W orking sodium sol.의 제조 : 다음과 같이 s tock sol.을 희석, 혼합하

여 제조한다.

① 0.15M NaCl - 0.2M Na2HPO4

- 1.5 M NaCl 100㎖

- 2.0 M Na2HPO4 100㎖

- D.W . q.s 1,000㎖

② 0.15M NaCl - 0.2M NaH2PO4

- 1.5 M NaCl 100㎖

- 2.0 M NaH2PO4 100㎖

- D.W . q.s 1,000㎖

③ Borate s aline solution, pH 9.0

- 1.5 M NaCl 80㎖

- 0.5 M H3BO3 100㎖

- 1.0 N NaOH 24㎖

- D.W . q.s 1,000㎖

☞ pH를 9.0으로 맞추어야 한다.

(3) 항원의 취급요령

(가) 동결건조된 항원일 경우에는 dDW로 재부유액을 만들어 완전히 용해

하되, 사용 1시간 전에 미리 제조하여 4℃에 보관하였다 사용한다.

(나) 액상항원은 신속히 흐르는 물에 용해하여 4℃에 보관한다. 4℃에서는

1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4) 혈구 준비

(가) 혈구의 종류 : 거위 혈구를 사용한다. 수컷의 혈구는 실험의 모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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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할 수 있으나 암컷의 혈구는 혈청 전처리의 흡착시에만 사용한

다.

(나) 채혈 및 혈구 세척

① 채혈 및 세척혈구ACD 1.5㎖를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거위 혈액 8.5㎖

를 채혈한다.

② 채혈 즉시 부드럽게 혼합하여 응고를 방지한다.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

우에는 4℃에 냉장보관한다.

③ 혈구를 DGV로 3회 세척한다.

④ ACD 함유혈액을 원심(1,000rpm, 10분)하여 상층부의 백혈구층을 걷어

낸다.

⑤ 침전 적혈구에 DGV(10㎖ 정도)를 첨가하여 부드럽게 혼합한 다음, 다

시 원심(1,000rpm, 10분)한 후 상층부의 백혈구층을 걷어낸다.

⑥ 원심세척을 2회 더 반복한다.

(다) 적혈구의 표준화 : Packed RBC(세척후 원심하여 가라앉은 RBCs) 1㎖

를 DGV 용액 13.3㎖에 첨가, 혼합한다. 4℃에 냉장보관하며, 이 상태로

약 3주간 사용이 가능하다.

(라) 각 pH별 PBS 제조 및 혈구 희석

pH 0.15M NaCl - 0.2M Na2HPO4 0.15M NaCl - 0.2M NaH2PO4

5.75 3.0 ㎖ 97.0 ㎖

6.0 12.5 ㎖ 87.5 ㎖

6.2 22.0 ㎖ 78.0 ㎖

6.4 32.0 ㎖ 68.0 ㎖

6.6 45.0 ㎖ 55.0 ㎖

6.8 55.0 ㎖ 45.0 ㎖

7.0 64.0 ㎖ 36.0 ㎖

7.2 72.0 ㎖ 28.0 ㎖

7.4 79.0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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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의 표를 참조하여 각 pH별로 PBS를 제조한다.

② 표준 RBC를 각 pH별 PBS로 1:24로 희석한 다음, HA tes t를 실시하여

적합한 조건을 정한다. 희석후 15분 이상 두면 자연응집을 일으키는 경

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5) 검사방법(혈구응집반응, HA)

(가) 96 w ell plate 1번 w ell에 항원 50㎕를 분주한다.

(나) 전 w ell(1- 12번)에 0.4% BABS 50㎕씩을 첨가한다.

(다) 1번 w ell에서부터 11번 w ell까지 희석한다.

* 12번 w ell은 RBC 대조군

(라) 1:24로 희석한 적혈구를 50㎕씩 전 w ell에 가한다. PBS의 pH별로 2줄

씩 할당하여 시험한다. 적합한 pH 조건은 주로 pH 6.0에서 6.4 사이

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4가지 pH의 buffer를 대상으로 실

험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마) 혼합 후 랩으로 밀봉하여, 37℃에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판독한다.

ㅇ돼지 일본뇌염 바이러스 역가 측정을 위한 혈구응집(HA)반응의 실제 검사

플레이트의 모식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A ○ ○ ○ ○

pH 6.0
○ ○ ○ ○ ○

R
B

C

대

조

군

B ○ ○ ○ ○ ○ ○ ○ ○ ○
C ○ ○ ○ ○

pH 6.2
○ ○ ○ ○ ○

D ○ ○ ○ ○ ○ ○ ○ ○ ○
E ○ ○ ○ ○

pH 6.4
○ ○ ○ ○ ○

F ○ ○ ○ ○ ○ ○ ○ ○ ○
G ○ ○ ○ ○

pH 6.6
○ ○ ○ ○ ○

H ○ ○ ○ ○ ○ ○ ○ ○ ○

* 바이러스

희석배율
1:2 1:4 1:8 1:16 1:32 1:64 1:128 1:256 1:512 1:1024 1:2048

* HA 역가

( / 50㎕)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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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과의 판독 : 혈구응집이 일어난 마지막 희석배율을 항원의 혈구응

집역가(HA titer)로 계산한다.

① ●(++) : 혈구응집이 균일하게 일어난 것

② ⊙(- ) : 혈구가 혈구대조와 같은 모양으로 w ell의 바닥에 원형으로 침

강되어 있는 것

③ ◎(+) : 부분응집 : 불완전한 혈구응집으로 응집은 일어났으나 w ell의

중앙에 링이 보이는 것

④ ± ☞ ◎와 ⊙의 중간형

(사) 결과에 따른 해석 : pH 별로 항원의 역가를 비교하여 보관 바이러스

와 역가가 일치하고, end point의 판독이 용이한 pH의 buffer를 선택

하여 계속 실험한다. 즉 적정 pH의 PBS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규정

단위(8 HA unit / 25㎕)로 희석한 다음, HI tes t용 항원으로 사용한다.

(6) 혈구응집억제반응(HI, Hemagg lut ination Inhibition tes t)

(가) 가검혈청(혈구처리한) 25㎕를 1번 w ell에 분주한다.

(나) 0.4% BABS 25㎕를 1번부터 12번 w ell까지 분주한다.

(다) 1번 w ell에서 25㎕를 덜어내 2번부터 11번까지 희석한다.

(라) 항원 25㎕씩을 12번 w ell을 제외한 모든 w ell에 첨가한다.(항원역가

16 HA unit)

(마) 이 때 사용한 항원에 대한 항원역가 확인(back titrat ion)을 HA tes t와

동일한 요령으로 실시한다.

(바) 12번 w ell에는 BABS 25㎕를 첨가한다.

(사) 랩으로 밀봉하여 4℃에서 18- 24시간(보통 하룻밤) 배양한다.

(아) 적정 pH의 RBCs 50㎕씩을 각 w ell에 추가하고 혼합한다.

(자) 37℃에 30분 정치한 다음, 판독한다.

(차) 결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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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혈구 및 혈청대조는 정확한지 확인 ☞ ⊙(혈구 가라앉음)

② HI titer는 ⊙(혈구응집이 나타나지 않는)를 나타낸 최고희석배수를 나

타낸다.

③ 최초 희석배수 1:10이므로 역가는 10배부터 시작하여 2배수로 올라간다.

④ 항원의 back titrat ion 결과에 따라 항원역가가 규정단위(8U/25㎕)보

다 한 단계 낮을 때, 즉 4U/25㎕일 때는 가검혈청의 HI가도 한 단계

낮게 판독해 준다. 항원역가가 규정단위보다 한단계 높을 때, 즉

16U/25㎕일 때는 가검혈청의 HI가도 한단계 높게 판독해준다.

바. 돼지 뇌심근염(Encephalomyocarditis )

돼지 뇌심근염 바이러스는 기니픽 혈구를 이용한 혈구응집억제반응(HI,

Hemagg lut ination Inhibit ion tes t)으로 항체가를 검사하였다. 뇌심근염은 현재까

지 예방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이므로 항체가 검출된다는 것은 곧 야외감염이

라는 의미이므로 국내 발생상황을 추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1) 검사재료(검사혈청의 처리)

(가) 검사혈청을 56℃ 항온수조에 30분간 처리(비동화)한다.

(나) 비동화한 혈청을 냉장 PBS로 1:5로 희석(혈청 0.2㎖ + PBS 0.8㎖)한

다음, 4부 시험관에 검사혈청 0.2㎖와 동량의 25% Kaolin 현탁액(희

석액으로)을 가하여 혼합한다.

(다) 5분 간격으로 혼합하면서 실온에 30분 정치한다.

(라) 원심(1,000rpm, 15분)한 후에 상층액을 다른 튜브로 옮긴다. 이 처리

혈청을 검사에 사용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HI용 바이러스 항원: 뇌심근염 바이러스를 4HA units /25㎕로 역가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나) Acid w ashed ka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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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4% 기니픽 적혈구 현탁액

(3) 시험방법

(가) 돼지 파보바이러스 혈구응집억제반응 실험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나) 항원의 역가는 4 HA unit / 25㎕(8 U/50㎕)로 조정하여 사용하며, 항원

첨가후 배양조건은 실온에 1시간 배양한다.

(다) 0.4% GP- RBC 현탁액을 혈구응집에 사용하며, 실온에 90분 정치한

다음, 판독한다.

(4) 실험결과 판정

(가) 돼지 파보바이러스의 판정방법을 참조한다.

(나) 혈청 희석 및 kaolin처리로 최초 희석배수가 1:10이므로 역가는 10배

부터 시작하여 2배수로 올려 판독한다.

사. 돼지 인플루엔자(Sw ine influenza)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검사하였으

며, 돼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S1N1과 H3N2 2가지 혈청형에 대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1) 검사재료(검사혈청의 처리)

(가) 검사혈청을 56℃ 항온수조에 30분간 처리한다.

(나) 비동화한 혈청을 냉장 PBS로 1:5로 희석(혈청 0.2㎖ + PBS 0.8㎖)한

다음, 4부 시험관에 검사혈청 0.2㎖와 동량의 25% Kaolin 현탁액(희

석액으로)을 가하여 혼합한다.

(다) 4℃에서 하룻밤 감작시킨다.

(라) 원심(1,000rpm, 15분)한 후에 상층액을 덜어 다른 튜브에 옮긴다. 이

처리 혈청을 검사에 사용한다.

(2) 시약 및 기구

(가) HI용 바이러스 항원 : 4HA units /25㎕로 역가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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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머지 시약 및 기구는 돼지 파보바이러스 항 참조

(3) 시험방법

(가) 돼지 파보바이러스 혈구응집억제반응 실험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나) 항원의 역가는 4 HA unit / 25㎕(8 U/50㎕)로 조정하여 사용하며, 항원

첨가후 배양조건은 실온에 1시간 배양한다.

(다) 0.5% chicken- RBC 현탁액을 혈구응집에 사용하며, 실온에 90분 정치

한 다음, 판독한다.

(4) 실험결과 판정

(가) 돼지파보바이러스 항을 참조한다. 최초 희석배수가 1:10이므로 역가는

10배부터 시작하여 2배수로 올려 판독한다.

아. 돼지 위축성 비염(Atrophic rhinitis )

돼지 위축성 비염은 원인균인 B . bronchiseptica 균을 배양, 불활화한 항원을

이용하여 플레이트 응집반응으로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1) 검사재료

(가) 혈액채취 : 일반적인 혈액 채취튜브에 혈액시료를 채취한다.

(나) 검사소요량 : 최소 0.2㎖의 혈청이 필요하다.

(다) 혈청 비동화: 검사혈청은 56℃, 30분 불활화시킨다.

(2) 시약 및 기구

(가) V 형 또는 U형 microplate

(나) Micropipet te (25㎕, 50㎕ 용)

(다) Mix er (microplate 용)

(라) 봉합테이프, 흑지, 램프 등

(마) 희석액 (0.01 M PBS, pH 7.2)

o Na2HPO4 12H2O 2.85 g

o KH2PO4 0.3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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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aCl 8.5 g

o D.W . to 1,000 ㎖

☞ 121℃, 30 분간 고압멸균하여 사용

(3) 응집항원의 제조

(가) B . bronchisept ica 균을 blood agar에 배양한 다음, 특이집락을 확인한

다음, 채집하여 50㎖의 T ryptic Soy broth에 접종하여 4∼8시간 배양

한다.

(나) 배양균액을 500㎖의 T ryptic Soy broth에 재접종하여 24∼48시간 진

탕배양한다.

(다) 배양균을 원심(2,000 rpm, 15분)하여 펠렛을 수거한 다음, 식염수로 펠

렛을 3회 세척한다. (상층액이 맑을 때까지 세척)

(라) 펠렛을 PBS로 MacFaland No. 3 탁도에 맞추어 현탁시킨 다음, 현탁

액에 최종농도 0.3% 되게 포르말린을 첨가하고 4℃에서 최소한 4시간

천천히 진탕하여 불활화시킨다.

(마) 항원 보존제 및 안정제를 첨가한 다음, 냉장보관한다.

① 보존제 : Sodium azide를 0.1%(w /v) 되게 첨가한다.

② 안정제 (s tabilizer) : T w een 80을 0.1%(w /v ) 되게 첨가한다.

(바) 사용할 때에는 PBS에 적절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적정농도를

찾기 위해서는 불활화시킨 세균현탁액을 PBS로 5배수로 단계희석한

다음, Spectrophotometer로 각각의 O.D.치를 측정하여 O.D. 620 ㎚에

서 0.420이 되는 희석배율을 알아낸 다음, 해당배율로 희석하여 사용

한다.

(4) 시험 방법

(가) Microplate에 혈청명 및 희석배수를 기입한다. 처음 희석배수는 1:1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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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희석액을 첫 w ell을 제외한 나머지 전 w ell에 25㎕씩 분주한다.

(다) 마이크로피펫을 사용하여 가검혈청을 첫번째 w ell에 50㎕씩 분주한다.

(라) 양성대조혈청 50㎕를 대조군 첫 w ell에 분주한다.

(마) 25㎕용 multipipette으로 항원대조 w ell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A)에서

아래(H)로 2배수 단계희석한다.

(바) 응집항원을 25㎕씩 모든 w ell에 분주한다.

(사) Micropla te용 믹서로 잘 혼합시킨 후, plate를 랩 등으로 봉하여 37℃

에서 2시간 정치시킨 다음, 다시 pla te를 4℃에 하룻밤 정치시킨다.

(아) P late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실온에서 15분간 정치시킨 후, 밝고 편평

한 장소에서 아래에 흑지를 깔고, 그 위에 pla te를 놓고 충분한 광량

하에서 응집을 관찰한다.

(5) 결과 판정

양성혈청의 응집상태를 판정하여 기록한다.

자. 돼지 단독(Sw ine Erys ipelas )

돼지 단독은 원인균인 E rysipe lothrix rhusiopathiae 균을 이용한 튜브응집반

응(Grow th agglut ina tion tes t)으로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1) 검사재료

(가) 혈액채취 : 일반적인 혈액 채취튜브에 혈액시료를 채취한다.

(나) 검사소요량 :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0.5㎖의 혈청이 필요하다.

(다) 혈청 비동화: 가검혈청은 56℃ 항온수조에 30분간 처리하여 비동화시

킨다.

(2) 시약 및 기구

(가) 2부 시험관

(나) Micropipet te ( 1,000㎕ 용 )

(다) Vortex mix er ( tube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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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7℃ incubator (shaking이 가능한 것과 일반용)

(마) 배양액 : 멸균 T ryptic soy broth (T SB)(Difco)에 0.05% 농도로 T w een

80을 첨가함.

(바) 희석액 : 멸균 T ryptic soy broth (T SB)(Difco)

(3) 응집항원의 제조

(가) 보관하고 있는 단독균을 blood ag ar에 배양한 다음, 특이집락을 확인

한 다음,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다른 세균의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Blood agar에서 단독균 집락 1개를 채취하여 500㎖의 배양액에 접종

하여 37℃에서 18∼24시간 동안 진탕배양한다.

(다) 이 배양균액 자체를 항원으로 사용한다.

(라)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람염색을 다시 실시하여 배양액의 오염 여부

를 다시 확인한다.

(4) 응집반응용 항혈청

포르말린으로 불활화시킨 세균(E . rhusiopathiae)으로 면역시킨 토끼에서 생산된

항혈청을 56 ℃에서 30분간 비동화시켜 적절한 응집역가로 조절하여 사용한다.

(5) 시험 방법

(가) 멸균한 2부시험관을 가검혈청별로 각 6개씩 준비하고 혈청명 및 희석

배수를 기입한다(처음 희석배수는 1:2).

(나) 희석액(T SB)을 0.5㎖씩 모든 시험관에 분주한다.

(다) 첫 시험관에 가검혈청 0.5㎖를 첨가한 다음, 6번째 시험관까지 2진 희

석한다.

(라) 준비한 항원용 배양균액을 0.5㎖씩 모든 시험관에 분주한다. 항원균액

을 분주할 때 균이 가라앉지 않도록 수시로 흔들어서 농도가 일정하

도록 해준다.

(마) 혼합한 다음, 37℃에서 하룻밤 배양한 다음 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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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시 주의 사항

(가) 생균을 항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균의 활력상태에 따라 시험결과에

변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역가를 알고 있는 양성대조혈

청을 사용하여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나) 항원균액을 배양할 때나 시험중 배양시에 배양시간과 배양조건을 일

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① 배양시간 : 공히 18시간

② 배양조건 : 항원균 배양시는 진탕배양하고, 시험중 배양시는 정치배

양 함.

(다) 시험관의 상태가 결과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용시 세

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하며,

조작시에 강하게 문지른다던가 하여 w ell의 내벽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라) 사용하는 항원이 생균이므로 검사에 사용한 기구들은 반드시 소독수

에 담그거나 고압증기멸균하여 멸균처리해야 한다.

아. 돼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Mycoplasma pneumonia)

원인균인 M ycoplasm a hyopneum oniae를 배양한 다음, 정제한 항원을 사용하

여 ELISA(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진단용

항원은 배양한 균체를 sonicator로 균질하게 한 다음, Sephacryl S - 300

gel(Pharmacia)을 이용하여 정제한 것으로 사용할 때 100배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1) 시약 및 기구

(가 ) C a r r ier s u r fa ce : E LIS A용 96 w ell m ic ropla t e

(나 ) C oa t in g b u ffer

A s olu t ion : N a H C O 3 8.401g + N a N 3 0.2g → 1ℓ D W

B s olu t ion : N a 2CO 3 10.599g + N a N 3 0.2g → 1ℓ D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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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반하면서 pH가 9.6이 될 때까지 B용액에 A용액을 천천

히 첨가한다 . 4℃에 보관하며 사용 .

(다 ) P h os p h a t e b u ffer ed s a lin e(P B S ), p H 7.4

(라 ) C a r b on a t e coa t in g b u ffer (0.1M , pH 9.6): N a H CO 3 2.93g과

N a 2CO 3 1.59g을 증류수 1ℓ에 첨가한 다음 , 교반하면서 pH가

9.6이 되도록 조절한다 . (4℃에 보관 )

(마 ) B loc k in g b u ffer : 2% b ov in e s eru m a lb u m in in P B S

(바 ) W a s hing bu ffer (P BS·T w een20): T w een 20(1㎖ ) 및N a N 3(0.04g )

을 P B S 2ℓ에 가한다 .

(아 ) H R P s u b s t r a t e s olu t ion (0.1M P h os ph a t e- c it r a t e , p H 5)

① 0.1M Cit r ic a c id : Cit r ic a c id 19.21g을 1ℓD W 에 녹인다 .

② 0.2M N a 2H P O 4 : N a 2H P O 4 28.4g을 1ℓ D W 에 녹인다 .

③ 0.1M Cit r ic a c id 12.5㎖ + 0.2M N a 2H P O 4 12.85㎖ + D W 25㎖

→ 이 용액에 O P D 20㎎을 녹인 후 마지막으로 30% H 2O 2 20㎕

를 넣는다 . 만든 즉시 사용한다 .

(자 ) S top s olu t ion : H R P → 3M 또는 4M H 2S O 4

(차 ) 항온수조 , 37℃

(카 ) S pect r op h otom eter 또는 m icr op la t e r ecor d er

(3) 시험방법

(가 ) 항원을 coat ing bu ffer로 적당히 희석한 다음 , pla te w ell당 100㎕

씩 분주한다 .

(나 ) 4℃에서 하룻밤 또는 37℃에 4시간 배양한다 .

(다 ) 항원액을 제거한 다음 , 세척액으로 3회 세척 (각 5분씩 )한다 . 마

지막 세척시에는 각 단계 공히 여분의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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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B lock in g b u ffer를 150㎕씩 분주한 다음 , 37℃에서 1시간 배양

한다 .

(마 ) W a s h in g b u ffer로 3회 세척 (각 5분씩 )한다 .

(바 ) 다른 pla t e를 이용하여 검사혈청 및 대조혈청을 2배수 단계희

석한다 .

(사 ) 첫 w ell을 제외한 모든 w ell에 P B S 100㎕를 분주한다 .

(아 ) 첫 w ell에 P B S 180㎕와 가검혈청 20㎕를 넣고 혼합한 다음 ,

혼합액 100㎕를 두번째 w ell로 옮기고 계속하여 12번 w ell까지

2배수 단계희석한 다음 , 마지막 w ell에서 덜어낸 100㎕는 버린

다 .

(자 ) 희석한 가검혈청을 항원코팅 p la t e에 옮긴 다음 , 37℃에서 2시

간 배양한다 .

(차 ) W a s h in g b u ffer로 3회 연속 세척한다 .

(카 ) Con ju g a t e(A n t i- p ig Ig G perox ida s e con ju g a t ed)를 b lock in g

b u ffer로 희석하여 (각 회사 설명서 참조 ) 37℃에서 1시간 배

양한다 .

(타 ) W a s h in g b u ffer로 4회 연속 세척한다 .

(파 ) S u b s t ra t e를 각 w ell에 100㎕씩 분주한다 .

(하 ) 10분 후에 s topp in g s ol. 50㎕를 각 w ell에 분주한 다음 ,

E LIS A r ea d er (492n m )를 이용하여 O D치를 측정한다 .

(4) 판정

(가 ) 가검혈청 O D / 음성혈청 O D = ≥ 2.0 이상인 혈청 희석배수를

양성 항체가로 판정한다 .

(나 ) 음성혈청은 100배 희석하여 반응시킨 O D치를 기준으로 함

(다 ) 시험 대조군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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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 on ju g a t e 대조군 : 항원을 코팅한 w ell에 혈청 대신 P B S 를 첨

가한다 . 실제 흡광도를 얻기 위하여 각 혈청의 평균치로부터

대조 w ell의 O D치를 뺀다 .

② S u b s t r a t e 대조군 : 항원을 코팅한 w ell에 혈청과 c on ju g a t e 대

신 P B S를 가한다 . 흡광도를 측정할 때 b la n k로 이용한다 .

③ 대조혈청 : 고면역 혈청 및 정상 표준혈청은 시액류의 불량을

즉시 알 수 있으므로 항상 사용해야 한다 .

자 . 부루셀라병 (B ru cellos is )

부루셀라균에 대한 항체가는 평판응집반응 (Bu ffered pla te a g g lu t in a t ion

t es t )으로 검사하며 , 진단용 항원은 B ru ce lla abo r tu s의 농후한 사균액에

방부제로 0.5% 석탄산이 함유된 생리식염수를 가한 균 부유액을 Cr y s t a l

v iole t와 B r illia n t g r een으로 염색하여 제조한다 . 평판응집반응으로 양성

인 경우는 튜브응집반응을 실시하여 확진하였다 .

(1) 검사재료

검사혈청을 56℃에 30분간 비동화한 다음 사용한다 .

(2) 시약 및 기구

(가 ) 진단용 항원

(나 ) 평판응집용 유리 플레이트

(3) 검사 방법

(가 ) 아래의 표와 같은 요령으로 검사혈청을 희석하고 진단액을 첨가 ,

혼합한다 .

구 분 용 량

검사혈청(㎖) 0.08 0.04 0.02 0.01 0.005

진단액(㎖) 0.03 0.03 0.03 0.03 0.03

희석배수 1:25 1:50 1:100 1:2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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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4분간 실온 (20℃전후 )의 습상에서 작용시킨 후 응집유무 및 상

태를 관찰하고 , 최종판정은 8분 후에 실시한다 .

(다 ) 결과 판정 : 다음 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혈청희석배수
판정

1/50 1/100 1/ 200

- - - 음성

± - - 의양성

+ - - 의양성

+ ± - 의양성

+ + - 양성

+ + ± 양성

+ + + 양성

① 양성반응: 완전한 응집괴가 관찰되고 배경의 액체가 맑은 경우 .

② 의양성반응 : 부분적으로 응집이 보이거나 미약한 경우 .

③ 음성반응 : 혈청 - 항원 혼합물이 맑게 보이지 않으며 , 가볍게 흔들

어도 응집괴가 보이지 않는 것 .

차 . 톡소플라즈마병 (T ox op la s m os is )

톡소플라즈마병에 대한 항체검사는 서 등 (1995)의 방법에 준하여 라텍

스 응집반응으로 실시하였다 . 진단용 항원은 폴리스틸렌 라텍스 입자에

톡소플라즈마 (T o x op las m a g on d ii, R H s t ra in ) 항원을 흡착시켜 생산한

것으로 검사혈청내에 톡소플라즈마병에 대한 항체가 존재할 때에는 항원

이 흡착된 라텍스 입자와 격자 형성을 이루어 응집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 응집상을 관찰함으로 항체 유무를 판독할 수 있다 .

(1) 시약 및 기구

(가 ) 톡소플라즈마 항원흡착 라텍스진단액

(나 ) 표준양성혈청 (냉동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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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혈청희석용 완충액 (2.0M A M P B u ffer )

① 제조방법 : 2.0M s tock A M P 100㎖에 10% B S A 10㎖와 10%

N a N 3 1㎖를 첨가 혼합한 다음 , pH를 8.0으로 조정한 후 최종용

량이 1ℓ 되게 채운다 .

② 2.0M s tock A M P : A M P - H Cl 125.6g을 증류수 500㎖에 용해한

다 (냉장보관 ) .

(라 ) 96 w ell m icr op la t e(U - b ot tom )

(마 ) 마이크로피펫 (20- 100㎕ 사용 가능 )

(바 ) 옥타마이크로피펫 (25㎕ 사용 가능 )

(2) 검사방법

(가 ) 검사혈청과 표준양성혈청을 완충액으로 1:16으로 희석한다 .

(나 ) 희석된 혈청을 25㎕씩 마이크로플레이트에 넣고 혈청희석용

완충액으로 1:32, 1:64로 2배수 단계희석하여 각 w ell에 25㎕씩

남게 한다 .

(다 ) 1:16, 1:32, 1:64배로 희석된 검사혈청이 들어있는 각 w ell에 라

텍스진단액을 25㎕씩 분주한다 .

(라 ) 플레이트진탕기나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혼합한 다음 , 실온에

서 12- 15시간 반응시킨다 .

(마 ) 흰색 종이 위에 플레이트를 놓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3) 판독기준

(가 ) +3 : 응집이 강하게 일어나 주변부가 일그러지고 불규칙함 .

(나 ) +2 : 응집의 크기가 크고 주변부가 약간 일그러짐 .

(다 ) +1 : 응집의 크기가 작고 원형의 응집상을 볼 수 있음 .

(라 ) +0.5 : 침강된 라텍스 입자를 볼 수가 있고 주변부에 약간의

응집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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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0 : 라텍스 입자가 완전 침강되어 원형의 침강상이 관찰됨 .

(4) 판정

(가 ) 혈청희석액 1:64의 반응에서 +1 정도의 응집반응이 있으면 양성

(나 ) 혈청희석액 1:64의 반응에서 +0.5 정도의 응집반응이 있으면 의

양성

(다 ) 혈청희석액 1:64의 반응에서 응집반응이 0이면 음성

(5) 실험시 주의사항

(가 ) 실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

으므로 항온기에서 반응시켜야 한다 .

(나 ) 반응시 완충액이 증발하지 않도록 잘 덮어서 반응시킨다 .

(다 ) 반응시 강한 자장이나 정전기는 비특이반응을 유발하므로 피

해야 한다 .

제2절 도축돈의 S er om on itor in g 결과 및 분석

1 .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오제스키병은 발생시 양돈업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전

염병으로 우리 나라에서 이 질병을 근절대상 질병으로 설정하여 국가방

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 법정전염병 중의 하나이다 . 현재 근절대책

의 일환으로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유전자 일부가 결손된 유전자 재조

합백신의 접종이 허용되어 있으며 , 이에 따라 진단법도 재조합 백신접종

에 의한 항체와 야외감염에 의한 항체를 구별할 수 있는 항체진단법을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야외 감염과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를 감별진단할 수 있는 E LIS A k it를 미국 ID E X X사로부터 구입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

1차년도에는 야외감염 또는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를 모두 검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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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S cr een k it와 감별이 가능한 g p1 E L IS A k it를 동시에 사용하여 검

사를 실시하여 백신 접종 및 야외 감염항체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

T a ble 4- 2-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경북지역에서 출하된 도축돈 1850두

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가 354두에서 검출되어 약

18%의 양성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북지역이 오제스키병 발생이 없는 지역임

에도 불구하고 인근 경기, 충남지역에서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일부 양돈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야외 감염항체를 검사한 결과 , 전혀 의외의 결과로 7회 (’96- 7년 )째 검

사분 100두에서 15두가 야외감염항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 이러한 결과

는 오제스키병이 음성지역이었던 경북지역에 오제스키병이 유입되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 이 결과는 농림부와 해당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

통보되었고 , 유입경로 파악 및 신속방제를 위하여 해당 도축돈이 출하된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역학조사 및 혈청 추

적검사가 실시되었다 .

T a b le 4- 2- 1. P rev a len ce of a n t ib od ies to A D V b y E LIS A tes t in

1996- 97(1s t y ea r )

S er ies

of t es t

N o s eru m

tes t ed

V a ccin e a n t ib od y F ie ld a n t ib od y
N o pos it iv e % p os it iv e N o pos it iv e % p os it iv e

96- 1 103 3 2.9 0 0
96- 2 514 55 10.7 0 0
96- 3 334 74 22.1 0 0
96- 4 94 6 6.3 0 0
96- 5 50 1 2 0 0
96- 6 50 1 2 0 0
96- 7 100 20 20 15 15
96- 8 49 8 16.3 0 0
96- 9 50 3 6 0 0
97- 1 93 0 0 0 0
97- 2 237 161 67.9 0 0
97- 3 64 21 32.8 0 0
97- 4 112 1 0.9 0 0
T ota l 1850 354 19.1 16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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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으로 96년 12월 경북도내 도축장에서 채취한 도축돈 혈청 1,334점(경,

남북 22개군 76개 지역)에 대하여 오제스키병 항체검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5

개 농장 73두중 17두에서 양성을 나타내었고, 야외항체 양성돈 출하양돈장이 위

치한 지역은 의성, 안동, 예천지역으로 판명되었다. 역학조사 실시 결과, 해당 양

성돈 혈청은 영주도축장에서 채혈한 것이며, 해당 출하돈 생산 양돈장 5개 중

의성군 위치 3개 양돈장을 확인 후,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사육돈에 대한 혈

청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전두수 오제스키병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안동, 예천지역

의 2개 양돈장은 양돈업을 한 사실이 없는 유령 양돈장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양성돈 채혈 당일 영주 도축장의 돼지 반입사실을 확인한 결과, 당일 오

제스키병 발생 양돈장인 경기 이천 소재 M 양돈장의 도축돈 29두가 반입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항체 양성돈이 이 M 양돈장의 출하돈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었으나, 경

북도 지역의 오제스키병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북도 3개 도축장(2,839

점) 및 인근 107개 양돈장(1,510점)에 대하여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총 4,300

여점의 혈청 가검물을 채취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검사에 공시

한 전두수가 오제스키병 야외감염 항체 음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제스키

병 발생징후를 나타내는 어떤 역학상황도 관찰 할 수 없었다. 이상의 모든 역학

조사와 혈청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결론적으로 오제스키병 야외감염항

체 양성돈은 경기도 M농장에서의 반입돈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상의 사실은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방역

정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지금의 체계대로라면

언제든지 오제스키병이 기존의 발생지역에서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오제스키병 방역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T able 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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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2.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대책(안)

구 분 문 제 점 대 책

ㅇ돼지

이동

ㅇ출하, 판매돈의 이동 제

한 및 감시체제 미비

ㅇ지역별, 권역별로 질병발생등급을

정하고 돼지의 이동을 규제

ㅇ타지역 반입,출시에는 반드시 혈청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ㅇ질병발생등급에 따른 도축장 지정,

운영

ㅇ도축

실명제

ㅇ도축검사 신청서 작성시

도축자의 신원확인 미비

ㅇ도축시 도축돈의 구입선

(농장) 기록 미비

ㅇ도축자의 신원 및 도축신청서 기

록사항 확인 철저

ㅇ도축업자의 도축신청시 구입농장

의 출하증명서(영수증) 첨부로 구

입선 확인을 가능케 함.

ㅇ도축장

혈청검사

ㅇ도축장 도축돈의 혈청검

사체계 미비로 사실상 감

시 불가능

ㅇ도축장 도축돈에 대한 혈청검사

및 도축검사체계 수립

- 지역별 대학과 시험소 연계

- 제도 정비 및 재원 확보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도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야외 감염항체 검출을 위

한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98년 9월말 현재 도축장별로 총 841두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나타나 경북도 지역이 돼지 오제스키병

비발생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 able 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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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3. Prevalence of antibodies to ADV by ELISA test in 1997- 98(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No pos itive % pos itive

97- 7 30 0 0
97- 8 33 0 0
97- 9 17 0 0

97- 10 33 0 0
97- 11 50 0 0
97- 12 22 0 0
97- 13 23 0 0
97- 14 40 0 0
97- 15 16 0 0
98- 1 40 0 0
98- 2 49 0 0
98- 3 100 0 0
98- 4 50 0 0
98- 5 74 0 0

98- 12 314 0 0
98- 13 50 0 0

T otal 941 0 0

2.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199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분리보고되

었으며(권 등, 1994), 보관혈청을 추적검사한 결과 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발

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교적 새로운 질병이다(신 등, 1993). 원인체인

PRRS 바이러스는 Nidov irales , Arterivir idae에 속하는 pos itive s tranded RNA

virus로 virus genome 은 8개의 open reading fra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이

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간, 분리주간 유전적 특성이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Zimmerman 등, 1997). 최초 분리된 Lelys tad virus (유럽형 의 prototype)나

미국에서 분리된 VR- 2332 s tra in이나 카나다 분리주 등 대표적인 s tra in간에 유

전자 염기서열분석이나 혈청학적 연관성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특성 차이가 있

음이 보고되고 있으며, 같은 미국내에서도 분리주들 간에 유전적 특성이 다양함

이 보고되고 있다(Andreyev 등 , 1997). 따라서 진단법 및 예방약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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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발생지역, 또는 나라에서 분리한 s train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효

과적인 진단 및 예방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PRRS 바이러스의 유

전적 특성은 유럽형보다는 미국형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류

등, 1998a), 현재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예방약도 미국에서 수입된 예방약이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진단과 예방약 개발을 위해서는 역시 국내

분리주를 이용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분리주(PL 96- 1 s train)를 이용하여 간접형광항체법

(Indirect immunofluores cent ass ay)을 이용한 항체검사방법을 확립하였고, 도축

돈의 혈청검사에 이용하였다(박 등, 1998). 확립된 방법은 미국에서 시판되는

ELISA kit와 98%의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값싸면서도 우수한 진단법

으로 판단되었다.

간접형광항체법을 이용하여 1차년도에 총 1880두의 도축돈 혈청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55두에서 항체가 검출되어 도축돈의 감염율은 8.2%로

나타나 박 등(1998)이 보고한 성적과 유사하였다.

T able 4- 2- 4. Prevalence of antibodies to PRRSV by IFA test in 1996- 97(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No pos it ive % pos it ive
96- 1 103 10 9.7
96- 2 514 65 12.6
96- 3 334 6 1.8
96- 4 94 20 0.2
96- 5 50 4 0.1
96- 6 50 1 0.02
96- 7 100 0 0.0
96- 8 49 2 0.04
96- 9 50 5 0.1
97- 1 93 8 0.09
97- 2 237 16 0.07
97- 3 64 10 0.2
97- 4 112 8 7.14
97- 5 30 0 0

T otal 1880 155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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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에는 1,508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71두가 양성으로 나타나 양성율

이 13%로 1차년도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농장별, 도축장별로는 음성에

서 30%이상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T able 4- 2- 5. Prevalence of antibodies to PRRSV by IFA test in 1996- 97(2nd

year)

Series of tes t No tes ted No pos it ive % pos itive

97- 7 30 25 83.3
97- 8 33 0 0
97- 9 17 0 0

97- 10 33 0 0
97- 11 50 0 0
97- 12 22 2 9.1
97- 13 23 0 0
97- 14 40 3 7.5
97- 15 16 0 0
98- 1 40 0 0
98- 2 49 2 4.1
98- 3 100 0 0
98- 4 50 5 10.0
98- 5 74 3 4.1
98- 6 252 23 9.12
98- 7 30 7 23.3
98- 8 25 0 0
98- 9 97 18 18.5

98- 10 164 58 35.3
98- 12 314 25 7.9
98- 13 50 0 0
T otal 1,509 171 11.3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는 호흡기감염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속

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며, 초기에는 유사산 등 모돈의 번식기 장애와 호흡기 증

상을 동시에 유발하여 큰 피해를 입히게 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눈에 띠는 피해보다는 다른 호흡기 질병 원인체와 복합감염되어 주

로 호흡기질병 피해를 악화시키게 된다(Zimmerman 등, 1997). 국내에서도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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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들어 모돈의 유사산 등 눈에 띠는 피해가 줄어들면서 이 질병에 대한 경

각심을 늦추고 있으나 이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으며, 각종 호흡기

질병이 만연되어 있는 국내 양돈 환경에서는 복합감염 등으로 인한 눈에 띠지

않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PRRS바이러스의 국내분리주

에 대한 특성조사와 더불어 호흡기 복합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약 개발 등에 대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돼지 콜레라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콜레라는 우리 나라 가축 전염병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전염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대만의 대일본 수출길이 막힘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대일 돈육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으나 일본에서의 돼지 콜레라 비발

생 선언이 가까워 옴에 따라 국가방역에 비상이 걸려있는 질병이다. 정부에서

강도 높은 돼지 콜레라 근절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다.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예방효과가 탁월한 예방약이 개발,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는 야외 양돈장에서 예방접종실시를

기피하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일본의 돼지콜레라 예방약 접종율이 95% 이

상에 달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예방약 접종율은 70% 이내로 추정되고

있어 예방약 접종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

는 한 돼지 콜레라 근절은 요원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를 효소면역중화시험법(NPLA)으로

실시하여 항체가 분포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에 총 536두의 도축돈에 대하여 검

사한 결과, 33%인 177두가 4배 이하의 낮은 항체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예방접종 미실시 또는 보강접종 미실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므로 경북지역

에서의 예방접종율로 70% 이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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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6. Neutralizing antibody titers to HCV by NPLA tes t(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

< 4 8- 16 32- 64 > 128

97- 1 93 42 5 8 38

97- 2 237 121 41 40 35

97- 3 64 12 4 22 26

97- 4 112 2 7 37 66

97- 5 30 0 1 7 22

T otal

(%)

536

(100.0)

177

(33.0)

58

(10.8)

114

(21.3)

187

(34.9)

2차년도에는 1183두를 대상으로 항체가 분포를 조사하였으나 4배 이상의 낮은

항체 보유돈이 34.8%(411두)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근절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예방약 접종율의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의 돼지 콜레라 근절정책에 있어서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발상전환과 획기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가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양

돈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우리 나라 양돈업의 미래를 생

각하는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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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7. Neutralizing antibody titers to HCV by NPLA tes t(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

< 4 8- 16 32- 64 > 128
97- 7 30 0 4 7 19
97- 8 33 1 6 10 16
97- 9 17 0 1 8 8

97- 10 33 1 15 12 5
97- 11 50 15 19 12 4
97- 12 22 0 6 9 7
97- 13 23 0 1 11 11
97- 14 40 28 1 6 5
97- 15 16 0 4 6 6
98- 1 40 3 10 25 2
98- 2 49 6 10 26 7
98- 3 100 49 8 31 12
98- 4 50 1 21 25 3
98- 5 74 21 24 20 9
98- 6 251 104 72 64 11
98- 7 30 6 13 11 0
98- 8 25 3 9 11 2
98- 9 96 16 54 25 1

98- 10 164 125 38 1 0
98- 11 40 32 8 0 0
T otal

(%)

1183

(100.0)

411

(34.8)

324

(27.4)

320

(27.0)

128

(10.8)

4. 돼지 파보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임신 초기의 모돈에서 유사산을 일으키는

번식장애 질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유사산을 일으

키는 질병 중 가장 일반적인 질병이다(황 등, 1998). 모돈은 대부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축돈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도축돈에서 높은

항체가는 돼지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의미하며, T able 3- 2- 8의 검사결과

를 보아 돼지 파보바이러스의 야외 감염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다. 1차년도에 총

918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60배 이상의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는 도축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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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1두)로 나타나 많은 양돈농가에 돼지 파보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에 400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50% 이상이

160배 이상의 높은 항체가를 보유하고 있어 돼지 파보바이러스의 만연상태를 재

확인할 수 있었다.

T able 4- 2- 8. Hemagglutinat ion inhibition antibody titers to PPV(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 erum

tes ted
Antibody titers

≤5 10- 80 160- 1280 ≥2560
96- 1 87 64 0 2 21
96- 2 514 306 18 81 109
96- 9 50 22 0 2 26

97- 1 91 36 0 12 43
97- 3 64 14 0 12 38
97- 4 112 107 0 2 3
T otal

(% )

918

(100.0)

549

(59.8)

18

(2.0)

111

(12.1)

240

(26.1)

T able 4- 2- 9. Hemagglutinat ion inhibition antibody titers to PPV(2nd year)

Series of tes t
No s erum

tes ted
Antibody titers

≤5 10- 80 160- 1280 ≥2560
97- 8 33 20 2 1 10
97- 9 17 17 0 0 0

97- 10 33 24 0 0 9
97- 11 50 0 0 2 48
97- 12 22 8 0 2 12
97- 13 22 8 0 0 14
97- 14 40 27 0 0 13
97- 15 16 1 0 0 15
98- 1 40 26 0 0 14
98- 7 30 16 1 2 11
98- 9 97 33 2 14 48
T otal
(% )

400
(100.0)

180
(45.0)

5
(1.3)

21
(5.2)

194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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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급성 호흡기질병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계절적으로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기침,

콧물, 식욕부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대개는 수일내로 회복되지만 세균성 호

흡기질병 등 다른 질병 원인체와 복합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된다.

돼지에서는 주로 Influenza virus type A와 C가 관여를 하고 있으나, 주로 type

A에 의해서 발병되며, 미국에서는 혈청형 H1N1이, 유럽에서는 혈청형 H3N2가

주로 문제가 된다(Eas terday and Hins haw , 1992). 우리 나라에서는 류와 김

(1998)의 보고에 따르면 H1N1 및 H3N2 2가지 혈청형이 공히 발생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혈청형에 특이적인 항원을 이용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항체가 분포를 조사하였다. 일단 1차년도에는 각 60점의 혈청을 공시하여 검사

를 실시한 결과, 역시 2가지 혈청형이 공히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T able

4- 2- 10), 2차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1,300여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T able 4- 2- 10. Dis tr ibution of ant ibody titers to SIV by HI tes t(1s t year)

Serotype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160 320- 1280 > 2560

H1N1

97- 5 30 30

97- 6 30 24 4 2

Subtotal 60 64 4 2

H3N2

97- 5 30 30

97- 6 30 15 7 6 2

Subtotal 60 45 7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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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2- 11. Distribution of antibody titers to SIV(H1N1) by HI test(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20- 160 320- 1280 > 2560

97- 7 30 24 4 2

97- 8 33 18 15

97- 9 17 17

97- 10 33 33

97- 11 50 50

97- 12 21 11 10

97- 13 23 20 3

97- 14 40 24 16

97- 15 16 16

98- 1 40 40

98- 2 49 43 6

98- 3 100 54 46

98- 4 50 29 18 1 2

98- 5 74 65 6 3

98- 6 251 178 69 4

98- 7 30 23 6 1

98- 8 25 19 6

98- 9 97 57 33 4

98- 12 314 263 38 12 3

98- 13 50 17 31 2 1

T ota l 1343 1001 307 2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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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2- 12. Distribution of antibody titers to SIV(H3N2) by HI test(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20- 160 320- 1280 > 2560

97- 7 30 15 7 6 2

97- 8 33 0 9 24

97- 9 17 0 14 3

97- 10 33 13 6 13 1

97- 11 50 3 11 36

97- 12 21 15 6

97- 13 23 23

97- 14 40 1 5 33 1

97- 15 16 16

98- 1 40 18 4 18

98- 2 49 43 4 1 1

98- 3 100 90 6 4

98- 4 50 50

98- 5 74 53 11 10

98- 6 251 179 39 18 15

98- 7 30 30

98- 8 25 25

98- 9 97 69 28

98- 12 314 261 46 7

98- 13 50 47 3

T otal 1343 897 193 227 26

총 1,343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가지 혈청형 공히 30% 전후의 항

체 양성을 나타내어(T able 4- 2- 11, 4- 2- 12) 우리 나라에도 2가지 혈청형의 인플

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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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은 상당수의 양돈장에서 환절기나 동절기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감염

에 의한 호흡기 질병의 악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국

내에서 돼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피해의 정도나 다른 호흡기질병

과의 복합감염에 의한 양돈 생산성 피해 등에 대해서는 연구 또는 보고된 예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돼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일본뇌염은 모기매개성 질병으로 주로 Culex tritaeniohynchus 모기에

의해 매개되며, 보독 모기의 흡혈에 의해 돼지가 감염된다. 1954년 이후 우리 나

라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모돈의 유산을 유발하고, 유산 태아는 흑자, 백자,

미이라 등 다양한 소견을 나타낸다. 감염되어 태어난 자돈은 경련, 선회, 마비

등 신경증상을 나타내면서 폐사하게 된다. 웅돈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정자생

산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정자수가 감소하고 정자 기형율이 상승하는 등의 증상

을 나타낸다. 모기 매개성 질병이기 때문에 주로 모기 발생시기인 하절기부터

문제가 된다(Chu and Joo, 1992). 돼지 일본뇌염은 모돈의 유산을 방지할 목적

으로 주로 모돈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사 대상으로 한

도축돈의 경우는 항체 검출시 감염항체로 판단할 수가 있다. 2차년도에 총 1346

두에서 채취한 혈청을 대상으로 혈구응집억제항체가를 측정한 결과, 86.6%인

1166두는 항체 음성인데 반하여 나머지 180두(13.4%)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었으

며, 160배 이상의 높은 항체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도 7% 정도 되었다. 따라서

검사두수의 13%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T able

4- 2- 1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항체 양성 개체를 보유하고 있는 양돈장의 경우

에는 일본뇌염으로 인한 모돈의 번식장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차후 철저한 예

방접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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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13. Antibody titers to JEV by HI tes t(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20- 80 160- 320 > 640
97- 7 30 30
97- 8 33 27 2 3 1
97- 9 17 17

97- 10 33 33
97- 11 50 49 1
97- 12 22 21 1
97- 13 23 18 1 3 1
97- 14 41 40 1
97- 15 16 16

98- 1 40 37 1 2
98- 2 49 41 1 4 3
98- 3 100 80 18 2
98- 4 50 35 8 7
98- 5 74 63 9 2
98- 6 252 202 12 21 17

98- 7 30 30
98- 8 25 17 6 0 2
98- 9 97 76 9 11 1

98- 12 314 284 17 9 4
98- 13 50 50
tota l

(%)

1346

(100.0)

1166

(86.6)

85

(6.3)

64

(4.8)

31

(2.3)

7. 돼지 뇌심근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뇌심근염 바이러스는 돼지 이외의 동물에서는 뇌염과 심근염을 일으키

며, 돼지에서는 심근염을 주로 유발한다. 1958년 처음 바이러스가 분리된 이후

-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Joo HS, 1992), 우리 나라에서는 1991년 바이러

스 분리보고가 되었으며, 모돈의 번식장애와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하 등,

1991). 항체검사는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

기 때문에 항체가 존재할 경우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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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14. Antibody titer to encephalomyocardit is virus by HI tes t(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10 20- 80 160- 640 > 1280

97- 5 30 30

97- 6 30 30

T otal 60 60

1차년도 60두에 이어 2차년도에 402두에서도 전두수 항체 음성으로 나타나 파

보바이러스처럼 뇌심근염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돼지 유사산을 일으키는 질병 중 돼지 파보바이러스 감염증 다음으

로 뇌심근염 바이러스 감염증이 많이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축돈이 아니더

라도 양돈장에서는 게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생각된다.

T able 4- 2- 15. Antibody titer to encephalomyocardit is virus by HI tes t(2nd

year)

Series of tes t
No s 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10 20- 80 160- 640 > 1280
97- 8 33 33
97- 9 17 17

97- 10 33 33
97- 11 50 50
97- 12 22 22
97- 13 23 23
97- 14 41 41
97- 15 16 16
98- 1 40 40
98- 7 30 30
98- 9 97 97

T otal 402 402

8. 돼지 위축성 비염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위축성 비염은 3- 4주령의 돼지에 1차적으로 B ordete lla bronchisept ica가

비강내에서 정착, 증식하여 비강점막을 손상시킨 다음, P as teure lla m ultoc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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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capsular type D)가 2차적으로 증식하면서 괴사독소를 분비함으로서 비갑

개 위축을 유발하는 질병이다(De Jong MF, 1992). 본 연구에서는 플레이트 응

집반응으로 B ordete lla bronchisept ica 균에 대한 항체가 분포를 조사하였다. 1

차년도에 1808두, 2차년도에 1500두 등 총 3300두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배이하의 음성에서부터 1280배 이상까지 다양한 항체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혈청학적 검사 결과와 실제 양돈장에서의 위축성 비염 발생상황을 정확하게

연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양돈장별로 도축돈에서의 위축성 비염 병변 즉 비

갑개골 위축지수를 판독하고 해당 농장의 항체가 분포를 같이 분석한다면 질병

의 피해정도 및 감염상태를 추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호흡기 질병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양돈장에서의 임상증상의 관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양돈장 개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방제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혈청

학적 검사 결과는 질병방제에 참고자료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T able 4- 2- 16. Dis tr ibution of ant ibody titers to B . bronchiseptica(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6- 1 103 8 54 32 9
96- 2 514 11 166 220 117
96- 3 333 1 73 188 71
96- 4 94 0 21 59 14
96- 5 50 11 29 7 3
96- 6 50 16 22 7 5
96- 7 100 20 48 21 11
96- 8 49 11 15 19 4
96- 9 50 16 14 16 4
97- 1 93 0 19 48 26
97- 2 237 20 88 106 23
97- 3 64 5 22 22 15
97- 4 112 14 58 34 6
97- 5 30 0 4 17 9
97- 6 30 0 5 17 8

T otal 1,909 133 638 813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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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17. Dis tr ibution of ant ibody titers to B . bronchiseptica(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7- 7 30 5 17 8

97- 8 33 18 15

97- 9 17 6 8 3

97- 10 33 1 32

97- 11 50 21 27 2

97- 12 22 4 13 5

97- 13 23 5 18

97- 14 40 5 22 13

97- 15 16 3 9 4

98- 1 40 1 12 20 7

98- 2 49 9 19 10 11

98- 3 100 31 52 17

98- 4 50 11 15 14 10

98- 5 74 28 34 7 5

98- 6 252 60 104 48 40

98- 7 30 12 15 3 0

98- 8 25 15 8 2 0

98- 9 97 16 37 26 18

98- 10 164 93 43 17 11

98- 12 314 123 144 34 13

98- 13 50 8 25 17

T otal 1509 407 552 335 215

9. 돼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M ycoplasm a hyopneum oniae의 감염에 의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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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며, 전염성이 극히 강한 질병으로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증체율이나 사료효

율의 저하로 인한 양돈 경영상의 피해가 심각한 질병이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에 이환된 돼지라도 반드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외부 증상

없이 만성으로 경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축돈에 대한 도체검사로 특징적

인 폐렴병소를 관찰함으로서 질병 감염여부 또는 감염정도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Ros s RF , 1992). 본 연구에서는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M ycoplasm a

hyopneum oniae에 대한 혈청 항체가 분포를 조사하였다. 예방약이 시판되고 있

음에도 많은 양돈장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에방접종 미실시

양돈장의 경우에는 항체가 분포로 마이코플라즈마의 돈군 감염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양돈장의 경우에는 예방접종계획 등 방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2차년도 총 1600여두에 대하여 항체가

분포를 조사한 결과, 항체 음성인 개체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항체를 보유하고 있

으며, 20배에서 1280배 이상까지 다양한 항체분포를 나타내었다(T able 4- 2- 18,

19). 이 중 1280배 이상의 높은 항체를 나타낸 개체들은 야외감염항체로 추정되

어 검사두수의 약 13%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이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T able 4- 2- 18. Dis tribut ion of antibody titers to M . hyopneum oniae (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 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10 20- 80 160- 640 > 1280

97- 4 112 83 29

97- 5 30 23 7

97- 6 30 15 15

T otal 172 38 1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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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19. Dis tribution of antibody titers to M . hyopneum oniae(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10 20- 80 160- 640 > 1280

97- 7 30 15 15

97- 8 33 26 7

97- 9 17 1 12 4

97- 10 33 1 30 2

97- 11 50 25 25

97- 12 22 5 17

97- 13 23 4 15 4

97- 14 40 20 20

97- 15 16 7 9

98- 1 40 25 13 2

98- 2 49 8 40 1

98- 3 100 7 85 8

98- 4 50 4 27 19

98- 5 74 49 25

98- 6 251 36 182 33

98- 7 30 3 25 2

98- 8 25 6 16 3

98- 9 97 26 67 4

98- 10 164 34 108 22

98- 12 314 166 128 20

98- 13 50 29 21

T otal 1,508 1 459 903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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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돼지 흉막 폐렴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흉막폐렴은 A ctinobacillus pleuropneum oniae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돼지에서는 혈청형 1, 2, 5, 및 7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colet J,

1992).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발생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청형 2, 5 및 7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사를 수행하였다. 응집반응으로 각 혈청형에 대한 항체가 검사를 통

하여 T able 4- 2- 20에서 4- 2- 25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혈청형 2번의 경우, 1차년도 1908두, 2차년도 1508두 총 3416두에 대하여 검사

를 실시하였다. 검사두수의 77%인 2627두가 항체 음성을 나타내었고, 22.8%인

781두가 20- 80배의 비교적 낮은 항체 분포를 보였으며, 160배 이상의 항체가를

보이는 개체는 8두(0.2%)에 불과하였다.

혈청형 5번의 경우, 1차년도 1907두, 2차년도 1144두 총 3051두에 대하여 검

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인 개체가 1085두(36%)인 반면 나머지는 항체를 보유하

고 있어 혈청형 2번에 비해 높은 항체양성율을 나타내었다.

혈청형 7번의 경우는 1,2차년도 각각 1766두, 1508두 총 3274두에 대하여 검사

한 결과, 697두(21%)가 항체 음성이었고, 나머지는 항체 양성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우리 나라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는 혈청형은 5 과 7이며, 혈청형 2는 비교

적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우리 나라에서 돼지 흉막폐렴에 대한 예방약을 제조할

때에는 혈청형 5와 7이외에도 혈청형 2를 포함시켜야 방제효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돈장별, 검사시기별로는 별다른 유의차 없이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

어 흉막폐렴의 감염상황은 전국적으로 유사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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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20. Antibody titers to A . pleuropneum oniae serotype 2(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6- 1 103 93 10 0 0

96- 2 514 443 69 2 0

96- 3 332 270 62 0 0

96- 4 94 63 31 0 0

96- 5 50 50 0 0 0

96- 6 50 48 2 0 0

96- 7 100 99 1 0 0

96- 8 49 44 5 0 0

96- 9 50 50 0 0 0

97- 1 93 66 27 0 0

97- 2 237 159 78 0 0

97- 3 64 60 4 0 0

97- 4 112 103 9 0 0

97- 5 30 0 29 1 0

97- 6 30 0 29 1 0

T ota l 1908 1548 35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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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21. Antibody titers to A . pleuropneum oniae serotype 2(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7- 7 30 0 29 1 0

97- 8 33 3 30 0 0

97- 9 17 0 17 1 0

97- 10 33 1 31 1 0

97- 11 50 1 48 0 0

97- 12 22 19 3 0 0

97- 13 23 21 2 0 0

97- 14 40 22 18 0 0

97- 15 16 16 0 0 0

98- 1 40 27 13 0 0

98- 2 49 35 14 0 0

98- 3 100 82 18 0 0

98- 4 50 46 4 0 0

98- 5 74 70 4 0 0

98- 6 251 223 28 0 0

98- 7 30 25 5 0 0

98- 8 25 21 4 0 0

98- 9 97 57 39 1 0

98- 10 164 157 7 0 0

98- 12 314 206 108 0 0

98- 13 50 47 3 0 0

T otal 1,508 1,079 425 4 0

- 148 -



T able 4- 2- 22. Antibody titers to A . pleuropneum oniae serotype 5(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6- 1 103 72 29 2 0

96- 2 514 347 145 22 0

96- 3 332 113 187 32 0

96- 4 94 44 40 10 0

96- 5 50 24 25 1 0

96- 6 50 27 23 0 0

96- 7 100 62 38 0 0

96- 8 49 29 19 1 0

96- 9 50 23 27 0 0

97- 1 93 21 66 6 0

97- 2 237 31 160 45 1

97- 3 64 27 37 0 0

97- 4 111 10 11 80 10

97- 5 30 0 4 12 14

97- 6 30 0 4 22 4

T otal 1907 830 815 23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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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23. Antibody titers to A . pleuropneum oniae serotype 5(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7- 7 30 0 4 22 4

97- 8 33 0 11 18 4

97- 9 17 0 12 5 0

97- 10 33 1 17 15 0

97- 11 50 3 33 14 0

97- 12 22 12 9 1 0

97- 13 23 2 15 6 0

97- 14 40 2 30 8 0

97- 15 16 4 10 2 0

98- 1 40 0 5 28 0

98- 2 49 3 16 22 0

98- 3 100 34 61 5 0

98- 4 50 0 23 27 0

98- 5 74 2 47 25 0

98- 6 251 23 95 108 25

98- 7 30 4 25 1 0

98- 8 25 6 19 0 0

98- 9 97 7 53 35 2

98- 10 164 152 11 1 0

T otal 1,144 255 496 34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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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24. Antibody titers to A . pleuropneum oniae serotype 7(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6- 1 103 48 49 6 0

96- 2 514 17 242 212 43

96- 3 332 12 213 104 3

96- 4 94 0 71 22 1

96- 5 50 22 28 0 0

96- 6 50 16 34 0 0

96- 7 100 33 53 11 3

96- 8 49 10 37 2 0

96- 9 50 18 29 3 0

97- 1 93 0 50 41 2

97- 2 237 64 119 50 4

97- 3 64 8 47 7 2

97- 5 30 13 17

T otal 1766 248 985 47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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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4- 2- 25. Antibody titers to A . pleuropneum oniae serotype 7(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20 40- 80 160- 320 > 640

97- 7 30 24 5 1 0

97- 8 33 16 13 1 3

97- 9 17 14 2 1 0

97- 10 33 31 2 0 0

97- 11 50 34 12 4 0

97- 12 22 9 7 5 1

97- 13 23 5 15 3 0

97- 14 40 13 21 6 0

97- 15 16 2 10 4 0

98- 1 40 7 19 8 6

98- 2 49 6 27 10 6

98- 3 100 60 40 0 0

98- 4 50 0 36 12 2

98- 5 74 22 46 6 0

98- 6 251 2 131 70 48

98- 7 30 10 17 1 2

98- 8 25 11 14 0 0

98- 9 97 14 32 26 25

98- 10 164 132 30 2 0

98- 12 314 36 208 40 30

98- 13 50 1 45 4 0

T otal 1,508 449 732 204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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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돼지 단독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단독은 E rysipe lothrix rhusiopathiae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

로 급성형으로 패혈증이나 담마진, 만성형으로 관절염 및 심내막염을 유발한다.

임신돈에서 유산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독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해 있는 균으

로 포유류나 조류 이외에도 냉혈동물에서도 분리가 된다. 한번 감염된 농장은

외관상은 정상으로 보이는 돼지에게도 상당수가 편도나 장관계통에 균을 보유하

고 있고, 분변 등을 통하여 상시 균을 배설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질병이다.

3개월 이상인 돼지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높고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W ood RL, 1992). 본 연구에서는 생균응집반응을 이용하여 돼지 단독

균에 대한 항체가를 조사하였다.

1차년도에 618두, 2차년도에 920두 총 1538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항체

음성을 나타내는 개체가 222두(14%)였으며, 8배 이하의 낮은 항체가를 나타내는

개체가 1222두(80% )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양돈장별로 하절기 돼지 단독 예방접종에 각별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T able 4- 2- 26. Antibody titers to E . rhusiopathiae type 1(1s t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iters

< 4 4- 8 16 > 32

96- 1 97 1 59 32 5

96- 2 491 15 251 162 63

96- 6 30 1 24 2 3

T otal 618 17 334 19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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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 2- 27. Antibody titers to E . rhusiopathiae type 1(2nd year)

Series of tes t
No serum

tes ted

Antibody tes ted

< 4 4- 8 16 > 32

97- 7 30 1 24 2 3

97- 8 33 3 23 3 4

97- 9 17 4 13

97- 10 17 20 5 8

97- 11 50 29 21

97- 12 22 9 12 1

97- 13 23 5 17 1

97- 14 40 11 28 1

97- 15 16 8 8

98- 1 40 1 24 8 7

98- 7 30 21 9

98- 9 93 1 56 28 8

98- 10 163 54 108 1

98- 12 313 57 255 1

98- 13 50 1 48 1

T otal 937 205 666 49 33

- 154 -



제3절 수출돈 출하양돈장의 도축돈S erom onitor ing 결과

및 분석

2차년도에는 수출돈 출하양돈장에 생산된 도축돈에 대하여 혈청학적 모니터링

을 실시하였다. 돈육 수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돼지 오제스키병, 돼지 콜레라,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톡소플라즈마병 및 돼지 부루셀라병 등 총 5종에 대

하여 10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1.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오제스키병은 수출돈 생산 양돈장에서는 발생이 없어야 되는 질병이다.

야외 감염항체를 검출할 수 있는 gp1 ELISA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276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두수 음성으로 나타나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해서는 비발

생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T able 4- 3- 1. Antibody titers to Aujeszky ' s virus (2nd year)

Farm No serum tes ted No pos itive % pos itive

A 30 0 0

B 17 0 0

C 50 0 0

D 22 0 0

E 16 0 0

F 40 0 0

G 32 0 0

H 20 0 0

I 24 0 0

J 25 0 0

T ota l 27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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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 콜레라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콜레라는 일본에서 돼지 콜레라 근절선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

일 돈육 수출시 일본측에서 가장 중요한 취급하는 질병이다. 총 276두 중 항체

가 음성인 개체가 16두로 일반적인 예방약 접종율에 비해 아주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항체가 음성인 돼지에는 언제든지 발병이 가능한 질병이므

로 예방접종에 보다 주의가 요망된다.

T able 4- 3- 2. Antibody titers to hog cholera virus (2nd year)

Farm No tes ted
Antibody titers

< 4 8- 16 32- 64 > 128

A 30 1 7 22

B 17 4 8 5

C 50 4 16 21 9

D 22 1 6 13 2

E 16 8 7 1

F 40 3 10 25 2

G 32 1 7 21 3

H 20 10 8 2

I 24 4 14 6

J 25 3 9 11 2

T ota l 276 16 85 12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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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은 자국에서 발생하고 있다하여도 다른 나라의

s train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역상 중요한 질병이다. 총 276두 중 5두

에서 항체가 검출되어 2% 미만의 감염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박 등(1998)이 조

사한 우리 나라 평균 양성율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수출돈 생산 양돈장의

위생상태가 일반 양돈장에 비해 우수하며, 돈군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

여주는 예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입당사국의 요구에 의해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양성개체를 보유한 D, H 및 I 양돈장의 경우 양돈장의 정확한 감

염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

단된다.

T able 4- 3- 3. Antibody titers to PRRS virus (2nd year)

Farm No serum tes ted no pos itive % pos itive

A 30 - 0

B 17 - 0

C 50 - 0

D 22 2 9.09

E 16 - 0

F 40 - 0

G 32 - 0

H 20 2 10

I 24 1 4.16

J 25 - 0

T otal 276 5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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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돼지 톡소플라즈마병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톡소플라즈마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공중보건 위생상 중요한 질병 중

의 하나이다. 10회에 걸쳐 276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총 260두에서 24두

(9.2%)가 양성을 나타내어 돈육 수출에 장애가 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A, F , G 및 I 양돈장에서 다수가 검색되었는데 이는 해당 양돈장이 야

산을 끼고 위치하여 있으므로 야생 고양이와의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체 양성축 보유 양돈장에서는 사료저장고나 돈사의 야생 고양이 접근

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T able 4- 3- 4. Antibody titers to T oxoplasm a g ondii(2nd year)

Farm No serum tes ted No pos it ive % pos it ive)

A 16 2 12.5

B 17 0 0

C 50 1 2.0

D 21 0 9.09

E 16 0 0

F 40 9 22.5

G 31 5 16.1

H 20 2 10.0

I 24 5 20.8

J 25 0 0

T otal 260 24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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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돼지 부루셀라병에 대한 항체 검사 및 분석

돼지 부루셀라병 역시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공중보건위생상 매우 중요한 질병

이므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질병이다. 10회에 걸쳐 260두에 검사한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나타나 발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 able 4- 3- 4. Antibody titers to B rucella suis(2nd year)

Farm No serum tes ted No pos itive % pos itive)

A 16 2 12.5

B 17 0 0

C 50 1 2.0

D 21 0 9.09

E 16 0 0

F 40 9 22.5

G 31 5 16.1

H 20 2 10.0

I 24 5 20.8

J 25 0 0

T ota l 260 24 9.2

기타 세균성 호흡기 질병이나 파보바이러스, 뇌심근염 등에 대한 검사결과는

제 2절에서 기술한 성적과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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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적 요

1.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돈군의 위생상태 파악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바이러스성 질병 7종과 세균성 질병 6종의 혈청학적 모니터링 기법

을 표준화하였다.

2. 혈청학적 검사를 통하여 경북도 전체의 돈군 위생상태를 간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방역상 중요한 몇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 돼지 오제스키병의 경우, 인근 경기지역의 발생 양돈장으로부터 항체양

성돈이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경북도지역으로 돼지 오

제스키병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다는 방역상의 허점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발생지역으로부터의 돼지 유입을 차단하고 이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돼지 콜레라의 경우, 예방접종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예방접종의 경과로

판단되는 항체 음성돈이 상당수 검색되어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예방접종 강화대책 수립,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타 질병에 대해서는 혈청학적 모니터링 결과와 도축돈 병변 판독결과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돈군 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수출돈 생산 양돈장에 대한 주요 5종 전염병에 대한 혈청학적 모니터링 결과,

공중 보건 위생상 중요한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항체가 다수 검색되어 돈군에

대한 감염 및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상의 연구결과로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기법이 표준화

되었고, 이 기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도축돈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또한 경북도 지역에 대한 도축돈의 혈청학적 모니터링 결과는 주요 질병의

방제를 위한 기초방역자료와 양돈장의 돈군 위생도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

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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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Example of Slaughter Check Report

000농장 출하돈 Slaughter Check 결과 보고

1. Slaughter Check 실시일자: 1998. 5. 12

2. 장소: 대구 신흥산업(주) Slaughter Plant

3. 검사기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4. 검사목적:

000 출하돈의 도체병변검사(Slaughter Check)를 실시하여 농장의 위생관리개선에 활용하

고져 “PigMon Slaughter Check Procedures"에 준하여 실시하였슴.

5. 검사두수:

출하돈 30두

표 1. 검사돈 내역

일련번호 이표번호 일련번호 이표번호 일련번호 이표번호

1 998 11 775 21 925
2 868 12 845 22 776
3 846 13 872 23 814
4 926 14 665 24 900
5 878 15 No tag* 25 730
6 829 16 733 26 909
7 659 17 No tag* 27 877
8 830 18 769 28 901
9 804 19 693 29 882

10 910 20 656 30 813

* 탕박작업과정에서 이표(ear tag) 분실 하였음

6. 검사항목:

1) 병변검사

(1) 구진성 피부염

(2) 내부기생충(간회충반점)

(3) 위축성비염

(4) 마이코프라즈마폐렴

(5) 흉막폐렴

(6) 늑막염

(7) 심낭염

(8) 복막염

(9) 증식성 회장염

2) 혈청학적 검사

(1) 오제스키병

(2)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3) 돼지 콜레라

(4) 돼지 부루셀라병

(5) 톡소프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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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결과

1) 도체병변 검사결과
표 2. 도체검사 결과 총괄표

병 변 결 과 비 고

구진성 피부염 12/30(40.0%) 구진성 피부염병변검사는 순서에 의한 검사
불가능하였음(사진촬영관계상)

내부기생충
(간회충반점)

8/30(26.7%) No. 7(2), 10(1), 13(1), 14(1), 19(1), 24(1),
29(2), 30(1)

위축성 비염 3/30(10.0%) No. 1(2D), 10(2), 13(2D)
마이코프라즈마폐렴 20/30(66.7%) 개체별 폐병변 및 세균학적 검사결과 참조
흉막폐렴 9/30(30.0%) 개체별 폐병변 및 세균학적 검사결과 참조
늑막염 7/30(23.3%) 개체별 폐병변 및 세균학적 검사결과 참조
심낭염 0/30(0%)
복막염 0/30(0%)
증식성 장염 0/30(0%)

2) 개체별 폐병변 및 세균학적 검사결과
표 3. 폐병변 및 세균학적 검사결과

Sample
No. 마이코프라즈마폐렴* 흉막폐렴 늑막염 검 사 결 과

1 - - - 정상폐
2 + - - 폐병변 6%
3 + + + 폐병변 20%,

A . pleuropneumoniae 1주분리
4 + + - 폐병변8%,

A . pleuropneumoniae 1주분리
5 + - - 우심장엽 병변 5%
6 + - - 폐병변 6%
7 + - - 폐병변 10%, 치유단계
8 - - - 정상폐
9 - - - 정상폐
10 - - - 정상폐
11 + - - 폐병변 7%,

P . multocida 1주 분리
12 - - - 정상폐
13 - - - 정상폐
14 + - + 폐병변 10%,

P . multocida 1주 분리
15 + - - 폐병변 12%,

Streptococcus suis 1주 분리
16 + - - 폐병변 2%(중간엽)
17 + + + 폐병변 14%
18 + - - 폐병변 12%,

P . multocida, Strep. suis
각각 1주 분리

19 + - - 폐병변 3%, 치유단계
20 - - - 정상폐
21 + + + 폐병변 7%,

A . pleuropneumoniae 1주분리
22 + - - 폐병변 5%
23 - - - 정상폐
24 + + - 폐병변 6%
25 - - - 정상폐

- 2 -



Sample
No. 마이코프라즈마폐렴* 흉막폐렴 늑막염 검 사 결 과

26 - + + 폐병변 10%,
A. pleuropneumoniae,
Strep. suis 각각 1주 분리

27 + + + 폐병변 12%,
H. parasuis, Strep. suis
각각 1주 분리

28 + + - 폐병변 10%,
A. pleuropneumoniae 1주분리

29 + + + 폐병변 19%,
P. multocida 1주 분리

30 + - - 폐병변 2%, 치유단계
계 20/30

(66.7%)
9/30

(30.0%)
7/30

(23.3%)
A. pleuropneumoniae 5 주,
P. multocida 4주
Strep. suis 4주
H. parasuis 1주 분리함

3) 위축성 비염 병변 검사결과

표 4. 개체별 위축성 비염 병변

Sample No. AR Grade Sample No. AR Grade
1 2D(2.5) 16 1
2 0 17 1
3 1 18 0
4 1 19 0
5 0 20 0
6 0 21 1
7 0 22 1
8 1 23 0
9 0 24 1
10 2 25 0
11 1 26 0
12 0 27 1
13 2D(2.5) 28 1
14 0 29 1
15 0 30 1

* Grade 0~1: Normal; Grade 2: Mild atrophy; Grade 3: Moderate atrophy

Grade 4: Marked change; Grade 5: Severe change

** No. 1, 10, 13: 위축성 비염 병변이 인정됨(Mild to moderate atrophy)

4) 장간막 림프절로부터 Salmonella속균의 분리

(1) 30예의 장간막 림프절(No 23, 26, 30)로 부터 3주의 Salmonella typhimurium을 분리

함.

5) 혈청학적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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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제스키병, PRRS, 부루셀라병, 톡소프라즈마증 검사결과

Sample
No.

오제스키병
(AD)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
(PRRS)

부루셀라병 톡소프라즈마증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14 - - - -
15 - - - -
16 - - - -
17 - - - -
18 - - -
19 - - - -
20 - - - -
21 - - - -
22 - - - -
23 - - - -
24 - - - -
25 - - - -
26 - - - -
27 - + - -
28 - - - -
29 - - - -
30 - + - -

* PRRS 양성 30예중 7예(23.3%)

표 6. 돼지 콜레라 항체가 조사결과

Sample No. HC 항체가 Sample No. HC 항체가 Sample No. HC 항체가
1 8 11 16 21 16
2 16 12 4 22 2
3 4 13 4 23 8
4 16 14 64 24 32
5 16 15 64 25 32
6 32 16 8 26 8
7 32 17 16 27 32
8 8 18 2 28 32
9 8 19 32 29 4
10 32 20 64 3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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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결과 종합의견

1) 구진성 피부염 병변을 나타낸 예가 총 검사두수 30두중 12두(40.0%)로 아주 심한 상

황이며, 간 회충반정이 30예중 8예(26.7%)로 나타나 내외부 기생충관리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도체사진 및 간회충반점 사진 참조).

2) 위축성 비염 병변이 2이상인 개체가 3두(10%)이었으며 나머지는 양호한 상태임.

3) 마이코프라즈마폐렴 병소가 인정되는 개체는 30예중 20예(66.7%)로 아주 높은 편임.

4) 돼지 흉막폐렴 병소를 가진 개체가 30두중 9두(30.0%)였으며, 이중 5예에서 A 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가 분리되었음. 아울러 Pasteurella multocida와 Haemophilus

parasuis, Streptococcus suis가 분리되어 종돈능력검정소에 마이코프라즈마에 기인

한 돼지 폐렴복합 증후군(Mycoplasma Induced Respiratory Disease Complex)이 계

속 문제되고 있어 검정불합격돈이 발생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5) 30예중 3개체(10.0%)의 장간막 림프절에서 Salmonella균이 검출되어 공중보건상 문

제되는 Salmonella속균이 종돈을 통하여 전파될 우려성이 있음.

6) 돼지콜레라 항체가 8배이하인 것이 43.3%(13/30)이었으며 PRRS양성예는 23.3%(7/30)이

였음

8. 조치요망사항

1) 내외부 기생충관리철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생충구제법의 개선 및 검정돈 관리체계를 재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마이코프라즈마폐렴, 흉막폐렴 등의 방제기법을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살모넬라균의 전파방지대책이 필요함.

4) PRRS 감염고리차단을 위한 조치가 요망됨.

5) 돼지콜레라백신 접종 철저

9. 검사 및 보고책임자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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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시행한 농림수산특정연구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수산부에서 시행

한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

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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