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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제 목

닭의 바이러스성 호흡기 전염병 집단방역을 위한 장비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나라의 양계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에 36백만수의 육계를 생산하였

고, 99년도말 산란계는 51백만수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계란의 경우 98년 한해 동안

9144백만 개를 생산하여 한국을 세계 17위의 계란생산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양

계농가수는 99년도 12월현재 ( 209천호 ) 77년도( 1178천호 ) 에 비해 6분의 1로

줄어들었으나 사육 두수는 무려 3. 4배( 94, 587천수/ 30, 224천수) 에 달하였고, 호당평

균사육두수는 18수에서 391수로 무려 22배나 증가하였다.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보면 닭고기 소비량은 80년도에 2. 4kg에서 91년도에

이르러서는 4. 8kg으로 무려 2배나 증가하여 전체 축산물소비량중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에 계란 소비량도 50%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연평균

소비 증가율이 닭고기는 5. 2%, 계란은 3.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닭고기 및 계란

의 소비 증가는 선진국형 국민경제 향상과 식생활의 변화 측면에서 그 증가율은 자

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양계 산업은 국민경제의 산업적 측면과 국민

건강이라는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담당할 위치와 기능이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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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된다. 그러나 최근 국내 양계 산업은 대외적으로 이미 개시된 UR과 관련한 외국산

수입 축산물에 의해 강한 도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대다수 국민

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내외의 드높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계 산업이 아직도 규모가 영세하

고 농가간의 기술 수준 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뉴캣슬 전염성 후두 기

관지염, 백혈병 등 무려 34종에 이르는 각종 질병들이 양계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되

고 있다.

최근 양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나 축산물의 개방화의 거센 요구에 대응하는 부화 또

는 종게장의 위생관리는 양계 산업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의 양계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닭의 주요한 전염성 질병중 특히 연중 전

국적으로 상시 발생하고 있는 뉴캣슬병과 전염성 기관지염에 대한 방역 대책의 마련

은 실질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양계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

닐 수 없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축산업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의 피

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중장기 박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이중 닭질병 분과에서 마련한 가축 전염병 박멸

대책으로서 바이러스 질병으로서는 뉴캣슬병, 세균성 질병으로서는 추백리와 가금 티

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박멸 계획은 그 동안 내수 목적의 양계 산업을 수출 지향으로 전환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축산 선진국이 대부분 뉴캣슬 비발생국임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계

육 수출의 애로 사항을 타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계

장서부터 병아리, 육추장 까지의 성장 과정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중 국내에

상시 발생하여 그 폐해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닭의 악성 바이

러스 감염증인 뉴캣슬과 전염성 기관지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계장에서 손쉽게 예방

접종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백신용 분무기 ( s pr ay) 를 개발하

여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의 박멸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한 종계장 부화장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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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그리고 분무 백신 접종법으로 질병의 박멸 계획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는 최근 축산의 형태가 집약화, 대형화됨에 따라 치료보다는 집단 방역에 의한 예방

을 통한 질병의 조절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방역을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

해 개발될 분무기는 계사내의 효과적인 소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악성 호흡기 질병을

조정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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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현재 국내에서는 분무용 백신접종시 검증되지 않은 간이용 분무기( 스프레이기) 를

사용하여 뉴캣슬병과 전염성기관지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시적인 분무 백신은 오히려 분무시 입자 크기의 불규칙, 불균일로 효과적인

방어 능력을 유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야외의 농장에서는 한국형 계사 구조에 맞추어 분무 백신접종시 닭에 소음

이 적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방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입자 크기

를 조절할 수 있는 분무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계장의

병아리에서부터 육추장 까지의 성장 과정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중 국내에

상시 발생하여 그 폐해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는 닭의 악성 바이

러스 감염증인 뉴캣슬병과 전염성 기관지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백신용 분무기 ( s pr ay) 를 개발하여 종계장 부화장의 소독 그리고 분무 백신

접종법으로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의 박멸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수행하였다.

1) 소독 및 분무 백신접종용 다목적 분무기 개발

2)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에 대한 분무백신의 접종 및 방어능력 평가

3) 야외계군에 대한 호흡기 질병의 방어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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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가 . 연구 개발결 과

1 . 소독 및 분무 백신 접종용 다목적 분무 기 개발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효과적인 방어기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무접종용 분무기

를 ( 주) 태인테크에서 개발한 세라믹 노즐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Modul e- T형

의 분무기는 노즐의 재질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으며 노즐 분사구 3개, 노즐 회전

3600, 노즐 분무량 75ml / 분 등의 주요 제원을 갖추고 있다 ( 표1, 그림1. 2) . 또한

Modul e- T형의 분무기는 시스템 구성에 의하여 계사 내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가능( 그림3) 하여 최단 시간 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백신접종이 가능하였다.

개발된 Modul e- T형의 분무기는 분산확산 입자의 평가 시험에서 표1. 2의 결과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분무 입자의 크기는 분무백신을 위한 적절한 입자의 크기의 밀도를

나타 내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동화 백신접종에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엿

다.

개발된 분무기의 입자별 기관내 도달 유무를 항체가 생성 유무로 평가하였다. 뉴캣

슬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된 분무기를 이용하여 1일령의 병아리 480마리에 접종하여

표1. 3에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1일령과 10일령의 병아리에 분무접종한 결과 입자크

기 58 μm - 70 μm에서 가장 높은 항체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46 μm의 입자 크

기에서는 표1. 4의 대조군과 비교할 때 높은 항체가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

과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상부 기관지에 바이러스 입자가 도달하는 차이점에서 유래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실험 감염에 의한 방어력 평가에 있어서 입자의 기준을 설정

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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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1. 1. Gener al s peci f i cat i on of Modul e- T t ype s pr ayer f or vacci nat i on

part s feature

spray apparatu s m at erial of nozzle ceram ic

rot at ion of n ozzle 3600

num ber of spray nozzle 3ea

spray v olum e 75m l/ m in

m echanic apparatu s spray m otor 7.5HP/ 100A

Tabl e1. 2. Char act er i s t i cs of spr ay par t i cl es of Modul e- T t ype s pr ayer f or

vacci nat i on

N o of

test

av erag e part icle

sizeμm

(m in - m ax )

SD
50- 100μm/ t ot al

ob serv ation (% )

spray

v olum e

(m l/ min )

1 189 (55.0- 452.06) 68.50 22/ 250(8.8) 75

2 150(42.00- 370.50) 52.70 54/ 295 (18) 75

3 140.20(32.00- 412.34) 54.25 58/ 340(17) 75

4 192(48.24- 432.28) 76.46 34/ 242(1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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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1. 3. Compar i son of ant i body t i t er s af t er Newcas t l e di s eas e vi r us

vacci nat i on us i ng Modul e- T t ype s pr ayer

day s particle size

46μm 58μm 70μm

14 34.50 95.30 80.28

21 35.20 72.42 14.28

28 27.34 32.24 112.224

Tabl e1. 4. Di s t r i but i on of ant i body t i t er s i n unvacci nat ed cont r ol gr oup

day s antibody t it er s

20.20

14 18.42

21 119.06

28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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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바이러 스성 호흡기 질병에 대한 분무백 신의 접종 및

방어능 력 평가

바이러스의 닭의 호흡기 기관내의 도달 능력을 평가 하여 확인된 입자 크기는 분무

기를 통해 실제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에 이용된다. 호흡기

질병의 방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무 입자 크기에 따른 뉴캣슬병과 전염성기관지

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비교하였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이용 분무기와의 방어

능력 비교 평가하여 기존의 집단 백신접종 방법인 점안 접종 방법과의 방어력 비교하

였다.

분무입자크기에 따른 면역반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무입자크기를 50㎛, ＜100㎛,

＞100㎛으로 구별하여 ND, I B백신을 투여한 후 항체가 수준을 분무 입자크기별로 비

교하였다. 100㎛의 분무입자 크기( coar s e s pr ay) 에서 가장 효과적인 항체가를 나타내

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이용 분무기와의 방어능력 비교평가하였다. 일반 분무

기는 분무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하여 항체가의 수준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

과적인 집단면역의 수준이 형성되지 않았다. 100㎛의 분무입자 크기( coar s e s pr ay) 로

백신접종시 나타난 항체가 수준은 일반분무기의 입자크기 100㎛ - 400㎛에서 나타난

것보다 효과적인 항체가를 나타내었다.

백신접종 방법에 따른 방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점안백신 방법과의 방어수

준 비교하였다. 기존의 점안 접종시 나타난 항체가 수준은 접종 1주일에 25, 3주에

23 , 5주때 22 . 5수준이었으며 100㎛의 분무입자 크기에 의한 항체가 수준은 1주일에 28,

3주에 24 , 5주때 23수준으로 기존의 점안 접종 방법보다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었다.

- 9 -



3 . 야외계 군 ( 육 계 , 산란 계 ) 를 대상으 로 바 이러스 호흡기

질 병에 대한 방 어력 평가

가축의 위생관리가 축산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축산의 기업화와 더불어 더

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 및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예방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의 작성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위생 프로그램이란 한 농장의 닭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닭을 건강하게 육성하며 경제능력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닭의 생리적 조건, 품종의 특성, 농장지역이 질병

발생 상황, 기후조건, 특수성, 농장내의 중요질병, 계사구조 등 모든 사항이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특정한 어느농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관리 프로그램 계획자는 그 농장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위생 프로그램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양

한 조건으로 만들어 지며 각각의 농장 특성을 토대로 위생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

다. 이러한 위생 프로그램중 질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백

신접종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무 백신 후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성

뉴캣슬병과 전염성기관지염공격 접종으로 생체내 방어 능력 평가하였다.

가 ) 백신 접종에 의한 항 체가 분 포와 공 격접종 후 방어 력

평 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발생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백신접종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

이 최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백신접종의 효과적인 활용이 농장의 집단 방역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대상 동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한다. 각 백신에 맞는 기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일령육계와 산란계를 500마리씩에게 coar s e s pr ay 방법으로 ND AVI New백신과 I B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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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무 접종하였다. 이들 병아리들은 2주후에 음수접종 방법으로 보강접종 한 후 항

체가를 측정하였다.

백신접종 후 일령별 항체가의 분포는 분무 백신에 의한 ND의 경우 10일령에서 24 . 9,

49일령에서 26 . 3을 나타내 49일령에서 24 . 9를 나타낸 점안 백신의 항체가 보다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항체가의 분포는 ELI SA 항체 수준에서도 49일령에서 분

무백신에 의한 항체가 수준 ( 9003) 이 점안백신의 수준 ( 7000) 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

이 확인 되었다. I B백신의 경우 항체가의 분포는 49일령에서 24 . 7을 나타내어 49일령

에서 23 . 7를 나타낸 점안 백신의 항체가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I B

항체가의 분포는 ELI SA 항체 수준에서도 49일령에서 분무백신에 의한 항체가 수준

( 28383) 이 점안백신의 수준 ( 8600) 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이 확인 되었다.

백신접종 후 병아리의 방어능력은 ND 야외분리주( 6l og10EI D50/ dos e) 와 I B 야외분리주

( 3l og10EI D50/ dos e) 를 30일령의 병아리에 비강으로 접종 한 후 평가하였다. 확인된

ND와 I B의 ELI SA, HI 항체가 수준의 평가는 일령별 야외 감염에 대한 방어여부를 평가

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즉 백신 접종 후 30일령에서 야외분리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접종 결과 폐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나 ) 육계 의 육 성율 평 가와 산란계 의 산란 율 평 가

시험군 500수의 ( 23주령) 증체율과 대조군 100수의 ( 23주령) 의 증체율을 비교하여

t - t es t 쌍체비교를 실시한 결과 시험군의 평균 증체율은 1. 81 ±0. 137Kg이고 대조군의

평균 증체율은 1. 79 ±0. 164Kg을 나타내어 두 군 간의 유의성( 0. 05 ＜P) 있는 차이를 보

이지는 않았다. 백신 투여군과 대조군의 시란 시작 일령인 19주령에서부터 41주령까

지 산란 성적을 비교 하엿다. 두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 0. 05<P) 는 인정되지 않았

다. 육계의 경우 육성율 평가에서 시험군 500수의 ( 6주령) 증체율과 대조군 100수의

( 6주령) 의 증체율을 비교하여 t - t es t 쌍체비교를 실시한 결과 시험군의 평균 증체율

은 1. 08 ±0. 127Kg이고 대조군의 평균 증체율은 1. 09 ±0. 104Kg을 나타내어 두 군 간의

유의성( 0. 05 ＜P) 있는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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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연구 개발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종계장에서부터 병아리, 육추장 까지의 성장 과정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 중 국내에 상시 발생하여 그 폐해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

치고 있는 닭의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인 뉴캣슬병과 전염성 기관지염을 예방하기 위

하여 양계장에서 손쉽게 예방 접종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국내의 실정

에 맞는 한국형 백신용 분무기 ( spr ay) 를 개발하여 이러한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의

박멸을 위해 분무기를 이용한 종계장 부화장의 소독 그리고 분무 백신 접종법으로 질

병의 박멸 계획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 축산의 형태가 집약화, 대형화됨에 따라 치료보다는 집단 방역에 의한 예방을

통해 질병을 조정된다. 이러한 집단 방역을 위해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분무기는

계사내의 효과적인 소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악성 호흡기 질병을 조정할 수 있어 농

가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분무 백신 접종용 분무기가 개발로 그 동안 고질적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어 왔던 바이러스의 점안 접종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어 효과적인 국소면역 반응을 유도시킴으로써 집단 방역을 효과적으로 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독용 , 백신 접종용 분무기의 개발은 국내 양계장의 질병 발생을 사전

에 막기 위한 방어 효과와 함께 적은 인력 관리로 생산성 효과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존 제품보다 한 차원 진보된 제품으로 수출 품목으로서

시장성도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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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4

SUMMARY

As t he maj or por t al of ent r y f or di s eas e, i nvas i on of t he r es pi r at or y t r act by

mi cr obi al agent s and abnor mal phys i cal condi t i ons i n t he hous e wi l l l ead t o

i nt er f er ence of t he r es pi r at or y s ys t em, af f ect i ng t he heal t h and per f or mance of

t he f l ock. Hi gh t emper at ur e, humi di t y, dus t l oad, ammoni a concent r at i on and

poor cr os s vent i l at i on can l ead t o a hi gh i nci dence of r espi r at or y di s eas e

compl ex( RDC) . Thi s i s t he condi t i on or s yndr ome i n whi ch pr i mar y mul t i pl e

et i ol ogi cal agent s ar e i nvol ved, af f ect i ng t he r es pi r at or y sys t em.

Caus al agent s and f act or s

The pr i mar y causal agent s of RDC ar e Newcas t l e Di s eas e, I nf ect i ons Br onchi t i s ,

I nf ect i ous l ar yngot r achei t i s and Mycopl as ma gal l i sept i cum. RDC i s al s o af f ect ed

by envi r onment al f act or s s uch as t he ambi ent t emper at ur e, humi di t y, ammoni a and

ot her gas es i n t he hous e. St ocki ng dens i t y, vent i l at i on et c. and s ome i nt r i ns i c

f act or s such as genet i c make up, i mmune r es pons e, nut r i t i onal s t at us et c. , ar e

al l pr edi s pos i ng f act or s and r es ul t i n a mor e s ever e r es pi r at or y di s eas e t han

t he condi t i on caused by pr i mar y agent al one. The t hi r d i mpor t ant f acor i n

cons i der i ng t he epi demi ol ogy of RDC i s di seas e t r ansmi s s i on, whi ch i nvol ves t he

s pr ead of t he pr i mar y agent f r om one hos t t o anot her , and al s o i ncl udes

s econdar y mi cr obi al f act or s . Tr ans mi s s i on occur s by ei t her di r ect or i ndi r ect

means . The spr ead of t he di s eas e i s i nf l uenced by t he avai l abi l i t y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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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s cept i bl e popul at i on, t he r out e of ent r y and exi t , r at e of mul t i pl i cat i on and

degr ee and dur at i on of t he di s ease, dur at i on of excr et i on of t he agent , and

s ur vi val of t he agent i n t he envi r onment .

The s i mul t aneous i nf ect i on of pat hogeni c E. col i and Mg r es ul t s i n a mor e

s ever e f or m of t he di s eas e condi t i on. Combi nat i ons of ei t her e ND or I B vi r us

al ong wi t h Mg and/ or pat hogeni c E. col i al s o caus e mor e s ever e di s ease wi t h

mor t al i t y. The s ever i t y i s f ur t her i ncr eased by pr edi spos i ng envi r onment al

f act or s .

I n hat cher i es , as per gi l l os i s ( a f ungal i nf ect i on) i s a maj or caus e of

r es pi r at or y i nf ect i on i n chi cks . Avi an i nf l uenza, di t pher i c f owl pox, f owl

chol er a and i nf ect i ous cor yza ar e al s o i nvol ved i n r es pi r at or y condi t i ons . RDCs

whi ch i nvol ve ot her or gans i n t he body i ncl ude t ur key r hi not r achei t i s ( TRT) and

or ni t ho r hi not r achei t i s ( ORT) .

Thr eat s t o r es pi r at or y i mmuni t y

The avi an i mmune s ys t em cons i s t s of t he pr i mar y l ymphoi d or gans ( bur s a, t hymus )

and t he s econdar y l ymphoi d or gans ( s pl een, har der i an gl and, caecal t ons i l s et c) .

The l ymphoi d cel l s aggr egat ed i n t he r es pi r at or y s ys t em ar e t he pr i mar y def ence

mechani s m i n cont r ol l i ng t he s pr ead of i nf ect i on. When t he pat hogens ar e

i nhal ed, t he f i r s t i mmune cel l s t o become expos ed ar e t hos e of t he r es pi r at or y

t r act . Thes e cel l s mount a l ocal i mmune r es pons e, s t i mul at i ng f i r s t an i mmune

r es pons e i n ot her l ymmphoi d or gans and t hen a s ys t emi c i mmune r es pons e t o

cont r ol t he di s eas e s i t uat i on. The har der i an gl and, t he s econdar y l ymphoi d

or gan of t he r es pi r at or y t r act , pl ays and i mpor t ant r ol e i n cont r ol l i ng t he

di s ease agent as wel l as gener at i ng a l ocal vacci ne r es pons e.

Ther e ar e a number of s t r es s f act or s and i nf ect i ous agent s whi ch compr omi s e

i mmune compet ence i n poul t r y. Gener al i s ed i mmunosuppr ess i on al s o af f ect s

r es pi r at or y t r act i mmuni t y, whi ch i nvol ves bot h ant i body and cel l ul ar i mmuni 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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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 t i mpor t ant i mmunos uppr es s i ve agent i s I BD vi r al i nf ect i on whi ch r es ul t s

i n a r educed l ocal i mmune r es pons e i n t he r es pi r at or y t r act .

MD i nf ect i on al s o l eads t o T cel l i mmunos uppr es s i ve condi t i ons . Af l at oxi ns

and s ome ot her vi r al i nf ect i ons al s o l ead t o t hi s condi t i on. Poor vent i l at i on,

hi gh ammoni a gas l evel s , over - cr owdi ng, hi gh humi di t y and s ubs t andar d

nut r i t i onal condi t i ons al l compr omi se r es pi r at or y f unct i ons .

Newcas t l e di s eas e( ND)

Newcas t l e di s eas e i s caus ed by t he par amyxo vi r us gr oup. The vi r us es i n t hi s

gr oup have var yi ng degr ees of vi r ul ence: vel ogeni c( hi ghl y vi r ul ent ) ,

mes ogeni c( moder at el y vi r ul ent ) and l ent ogeni c( avi r l uent ) , whi ch l ead t o di s ease

condi t i ons r angi ng f or m hi gh mor t al i t y t o a ver y mi l d or even as ympt omat i c

i nf ect i on. Based on t he t r opi s m( r es pons e t o ext er nal s t i mul us t o gr ow i n

cer t ai n di r ect i ons ) s ome ar e neur ot r opi c, pneumot r opi c, or vi s cer ot r opi c. The

vel ogeni c f or ms ar e bas ed on t r opi s m and t he or gans i nvol ved ar e t er med as ver y

vi r ul ent vi s cer ot r opi c, ver y vi r ul ent neur ot r opi c or pneumot r opi c f or ms . But

t hi s i s not abs ol ut e. The ND l i ve vacci ne s t r ai ns ar e mai nl y der i ved f r om

mes ogeni c and l ent ogeni c t ypes of vi r us s t r ai ns .

The di seas e and envi r onment al condi t i ons wi t h i nvol vement of Mg, E. col i and

I B wi l l i ncr eas e t he s ever i t y of di seas e, i ncl udi ng t he l evel of mor t al i t y and

dr ops i n egg pr oduct i on. The di agnos i s and i s ol at i on of t he pr i mar y di seas e

agent and s econdar y pat hogens i s i mpor t ant i n pr event i ng and cont r ol l i ng t he

di s ease s i t uat i on, as wel l as f or t he appl i cat i on of an ef f ect i ve vacci nat i on

pr ogr amme. Per i odi cal s er ol ogi cal moni t or i ng of t he f l ock wi l l pr ovi de

i nf or mat i on about a vacci nat i on r es pons e and expos ur e t o t he di s eas e.

I nf ect i ous br onchi t i s ( I B)

Thi s i nf ect i on i s caus ed by t he cor ona gr oups of vi r us es . I B i s a r api d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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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r eadi ng cont agi ous di seas e wi t h a ver y shor t i ncubat i on per i od. The

i nvol vement of ant i genet i cal l y di f f er ent s er ot ypes i s char act er i s t i c of t hi s

di s ease. I s ol at i on, s er ot ype i dent i f i cat i on and appl i cat i on of a ser ot ype

s peci f i c vacci nat i on pr ogr amme i s t he mos t i mpor t ant f act or i n cont r ol l i ng t hi s

di s ease. The r es pi r at or y s ys t em, r epr oduct i on s ys t em and t he ki dneys ar e

i nvol ved i n t hi s di s eas e. The r espi r at or y di s ease i s us ual l y ver y mi l d, r ar el y

gi vi ng r i s e t o mor t al i t y. However a ver y vi r ul ent s t r ai n has r ecent l y emer ged.

I B i nf ect i on at an ear l y age may per manent l y damage t he ovi duct , and i n t he

adul t s t age af f ect ed hens appear as f al s e l ayer s . I nf ect i on at poi nt of l ay or

l at er caus es a r educt i on i n egg qual i t y and dr op i n egg pr oduct i on whi ch may

never r et ur n t o nor mal . I n t he r enal f or m whi ch gener al l y af f ect s young s t ock,

t her e i s mar ked nephr i t i s and ur aemi a l eadi ng t o vi scer al gout wi t h s ome

mor t al i t y i n t he af f ect ed f l ock.

Secondar y compl i cat i ons wi t h t he i nvol vement of Mg and pat hogeni c col i

i ncr eas es t he s ever i t y of I B i nf ect i on. A s i mul t aneous i nf ect i on of I B and ND

can i ncr eas e t he sever i t y of bot h t he di s eas e. The combi ned i nvol vement of I B

and I LT exacer bat es bot h condi t i ons . The syner get i c ef f ect of dual i nf ect i on of

cor yza and I B i s al s o document ed.

Var i ous s t r es s f act or s i ncl udi ng bad vent i l at i on, hi gh ammoni a l evel s ,

humi di t y and ot her s t r es s or s i ncr eas e t he s ever i t y of t he condi t on, Di ganos i s

of t he di s eas e, i s ol at i on of t he pr i mar y causal agent and t ypi ng f or an

ef f ect i ve vacci nat i on pr ogr amme i s i mpor t ant t o cont r ol I B.

I n mos t count r i es of Eur ope and Kor ea t he cont r ol of Newcas t l e di s eas e and

I nf ect i ous br onchi t i s i s a maj or r es pi r at or y di seas e i n poul t r y i ndus t r y. The

cont r ol of t hes e di s eas e i s bas ed pr i mar i l y on vet er i nar y admi ni s t r at i ve

meas ur es . I n some cas es t hese meas ur es may be s uppor t ed by vacci nat i ons s ubj ect

t o s peci al aut hor i zat i on. Of vacci nes pr oduced f r om l ent ogeni c vi r us es s t r a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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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and Lasot a ar e mos t wi del y us ed. Thes es s t r ai ns ar e admi ni s t er ed mai nl y vi a

t he dr i nki ng wat er , by eyedr op or i nt r anasal i ns t i l l at i on or mor e r es cent l y, i n

s pr ay f or m. Spr ay vacci nat i on pr ovi des t he bes t pr ot ect i on; however somet i mes

i t can caus e r es pi r at or y s i gns and act i vat e mycopl as mos i s . I n an ef f or t t o

avoi d t hi s , r ecent l y vacci nes pr epar ed f r om apat hogeni c s t r ai ns have come t o

t he f or e.

1. Devel opment of mul t i - pur pose spr ayer t o vacci nat i on

The t echni cal devel opment has been f ocus ed on t es t i ng t he i nt er act i on of

at omi zi ng and s epar at i ng s ys t em. Thi s r esul t ed i n t he equi pment capabl e of

pr oduci ng ef f ect i ve aer os ol 75ml / mi n, 94 t o 95% of above aer os ol cons i s t s of

dr opl et s wi t h a s i ze 100 μm. The equi pment wor ks on el ect r i ci t y. The aer s ol

gener at or can be us ed f or not onl y t he vacci nat i on but al s o t he di s i nf ect i on of

cl os ed s pace as wel l as f or di s i nf ect i on. Spr ay vacci nat i on wi t h 58 - 70 μum

par t i cl e s i ze i nduced hi gher ser ol ogi cal r es ponse t han ot her par t i cl e s i ze.

2. Eval uat i on of pr ot ect i on ef f ect and i mmuni zat i on of

s pr ayer t o vi r al r espi r at or y di sease

One- day ol d chi cks f r om 5 gr oups wer e i mmuni zed by di f f er ent met hods of

vacci nat i on: 1) s pr ay: 2) eyedr ops 3) unvacci nat ed. The f l ocks wer e vacci nat ed

by one of t he f ol l owi ng met hods : 1) s pr ay vacci nat i on wi t h devel oped spr ayer

wi t h 50 μm, <100 μm and >100 μm par t i cl e s i ze wi t h Newcas t l e di s eas e vi r us and

I B vi r us 2) s pr ay vacci nat i on wi t h bot ani cal s pr ayer 3) eye dr ops vacci nat i on.

Bl ood s ampl es wer e t aken on weeks , 1, 3 and 5 f or HI and ELI SA t es t . Spr ay

vacci nat i on wi t h <100 μum par t i cl e showed hi gher HI t i t er 28 by 1 week and 23 by

5week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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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val uat i on of pr ot ect i on ef f ect t o vi r al r espi r at or y

di sease i n poul t r y f l ocks

One- day ol d chi cks f r om 2 gr oups wer e i mmuni zed by di f f er ent met hods of

vacci nat i on: 1) s pr ay and dr i nki ng wat er , eyedr ops 2) unvacci nat ed. The f l ocks

wer e vacci nat ed by one of t he f ol l owi ng met hods : 1) s pr ay vacci nat i on wi t h

devel oped s pr ayer f r om 50 μm, <100 μm, >100 μm par t i cl e s i ze wi t h Newcas t l e

di s ease vi r us and I B vi r us . The i mmune r espons e of commer ci al l ayer chi ckens

agai ns t Newcas t l e di s eas e and I nf ect i ous br onchi t i s wer e compar ed among

di f f er ent met hods . A t ot al of 1000 day- ol d chi ckens wer e devi ded i nt o 2 gr oups

of 500 bi r ds each. At t wo and 4 weeks af t er each t i me of vacci nat i on. 50 bi r ds

f r om each gr oup wer e chal l engednwi t h vi r ul ent ND vi r us at t he dos e of 6l og10

EI D50 and I B vi r us at t he dos e of 3l og10EI D50 per bi r d t o exami ne t he

pr ot ect i on r at e. 10 t o 20 bi r ds f r om each gr oup wer e bl ed at t wo weeks i nt er val

t o det er mi ne HI and ELI SA t i t er . Spr ay vacci nat ed gr oup s howed hi gher ELI SA

t i t er ( 28383) compar ed t o eye dr ops ( 8600) on 49 days . When bi r ds wer chal l enged

deat h was not occur ed i n vacci nat ed gr oup. To compar e t he pr oduct i on

per f or mance, body wei ght and egg pr oduct i on was compar ed i n chi ckens vacci nat ed

or cont r ol gr oup. The aver age of body wei ght of vacci nat ed gr oup was 1. 08 ±

0. 127 and t hat of body wei ght of cont r ol gr oup i n 1. 09 ± 0. 104 i n cont r ol

gr oup. Ther e was not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 i n pr oduct i on per f or mance bet ween

vacci nat ed and cont r o gr ou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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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뉴캣슬병( ND) 은 1926년 영국의 Doyl e이 최초로 보고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양계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이다. 이 병은 연령 및 품종

에 관계없이 모든 닭에 피해를 주며 기타 야생 조류의 감염원이 될 뿐 아니라 사람에

게 결막염을 일으킨다. 본병의 원인체는 par amyxovi r i dae에 속하는 par amyxovi r us 로

서 한가닥의 RNA로 구성되 있고 크기는 100- 120nm이며 외막을 갖고 바이러스의 활성

은 1000C에서 1분이내 파괴되며 550C에서 처리할 경우 감염력, 혈구 응집력 및 면역원

성은 6시간 안에 상실된다. 응집된 혈구는 neur ami ni das e에 의해 r ecepor 가 파괴되므

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리가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바이러스의 당단백질의 하

나는 neur ami ni das e 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단백질은 감염세포를 융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NDV의 혈청형에 따른 분류는 아직까지 단일 혈청형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바이

러스에 따라 병원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병원성에 따라 vel ogeni c, 장친화성이 강한

vi s cer ot r ot i c과 신경친화성이 강한 neur ot r opi c으로 나눈다. 뉴캣슬병은 호주, 유럽

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의 발생은 폭발적인 발생을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주위의 발생에 대해서 긴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군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항체의 수준에

따라 백신 접종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염성기관지염( I B) 은 18 ∼36시간의 짧은 잠복기와 닭질병 중 가장 빠른 전염력을

가진 질병으로서 조류중 닭에만 자연감염된다. 8 ∼10주령 이하의 병아리에는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산란중인 성계에는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거친 후 산란율이나 난질

을 떨어뜨리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I B의 증상이다. 일반적인 I B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① 호흡기 증상

일령이 어릴수록 호흡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며, 갸륵거리는 호흡음을 내거나 기

침, 재채기를 하면서 심하면 콧물이나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는 다른 호

흡기 질병과 구별이 어려우며, I B단독감염만으로는 폐사율이 5%이하로써 피해가 심하

지는 않지만, 대장균이나 마이코프라즈마가 쉽게 2차감염도기 때문에 때로는 이로 인

- 22 -



한 페사율이 휠씬 높아지기도 한다. 육계에 I B가 감염되면 호흡기 증상과 폐사로 인

한 피해뿐만 아니라 증체율 감소로 인한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② 산란율 저하

10주령 이후에 I B가 감염되면 호흡기 증상은 가볍게 지나가지만, 성숙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는 15주령 이후에 감염되면 산란장기, 특히 수란관에 심한 손상을 입혀 산

란저하나 난질저하를 초래한다. 이때 설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시산 1개월전부터 시

산초기의 시기에 I B에 감염되면 산란피크가 지연되고 표준산란곡선에 휠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으며, 한창 산란중일 때 감염되면 심한 산란저하를 유발한다. 햇암탉은 회

복이 빨라서 3주정도 지나면 회복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마이코프라즈마나

대장균이 심하게 오염된 상황에서는 2차적인 복합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이 늦

고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듯 하다. 늙은 닭일수록 이 병에 걸렸을 때 산란저

하피해가 심하고 회복도 늦으므로 2 ∼3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결

국 도태시키거나 강제환우 시키게 된다. 강제환우시키면 효과를 보는 예가 많다. 이

와 같은 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 계군의 영양상태와 사양관리 환경, I B에 대한 면

역상태, 일령, 닭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사양가들을 더욱 혼란

스럽게 만든다. 어떤 종류의 I B바이러스들은 3주령전의 어린 병아리에 감염되면, 그

때부터 수란관 성장을 억제하여 후일 영원히 알을 낳지 못하는 무산계를 만들기도 한

다. 이런 현상은 모체이행항체를 가진 병아리보다는 전혀 항체를 갖지 못한 병아리들

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산란장기에 미치는 I B의 영향과 그로 인한 결과는 다음

호에서 따로 상세히 언급할 계획이다.

③신장형 I B

몇몇 I B바이러스( 호주의 T형 등) 들은 유독 신장염이나 신장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10 ∼50%에 이르는 높은 폐사를 일으키기도 하며, 증체율저하와 설사를 유발한다. 작

년말부터 국내에서도 이런 형의 I B가 3 ∼6주령 사이의 육계에 만연하고 있음을 밝혀

내고 신장형 I B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경우, 신장이

붓고 신장에 요산염이 침착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I B바이러스는 사람이나 차량, 사양

기구, 사료, 물 등에 묻어서 전염될 수도 있지만, 병계의 눈물, 콧물, 기침 등에 의

해서 직접 전염되기도 한다. 공기전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행기에는 바람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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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염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쉽게 전염되고 병의 경과가 빠른 반면, I B바이러

스는 외부환경이나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이 무척 약하여 위생적인 사양관리에 의한

예방이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I B는 1931년 미국에서 최초로 알려진 이후, 현재는 이 병으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앟

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1960년부터 이 병의 발생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가 이

루어졌었지만, 항체를 가진 닭은 있으나 질병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I B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I B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에도 이것을 닭에 접종했을 때 병이 나

타나지 않아 국내에서의 I B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다가 1986년에 와서야 심한 산란저하

계군( 육계 종계) 으로부터 I B에 대한 항체의 급상승을 밝혀냄과 아울러 바이러스를 분

리하여 I B의 발생을 보고하게 되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종류의 I B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각각 다른 실정

이어서 일관된 예방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크나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뉴캣슬병 바이러스는 닭질병중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어떤 것이든 항원성이 동

일하여 하나의 백신만으로 어떤 나라의 뉴캣슬병 바이러스라도 예방할 수 있다. 그러

나 I B바이러스는 같은 종류( 혈청형) 가 아니면 서로 방어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한 나라에도 지역마다 I B백신이 다를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또한 I B바이러스는

비교적 쉽게 변이 되어 성질이 변하고, 이런 변이주들은 기존의 I B백신으로는 방어되

지 않은 일이 허다하여 예방대책 수립시 혼란을 가중시킨다.

미국의 경우, 매사츄세츠형의 I B가 주로 만연되어 있지만, 1975년 이전에 이미 11

종 이상의 서로 다른 I B바이러스가 보고되었으며, 검사방법과 연구자에 따라서는 더

욱 많은 혈청형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여 과연 어느 것이 변이형인지, 아닌지 변이형에

대한 논의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I B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

역마다 예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광범위한 방어력을 발휘하는 매사츄세츠형의

H- 120백신을 기본으로 하여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I B바이러스와 같은 형의 백신을 병

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등의 서구국가에서는 1980년

대초까지만 해도 매사츄세츠형의 I B만 유행하였으나, 그 이후 네덜란드에서 D207,

D3896, D3128, D1466과 같은 서로 다른 변이형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영

국과 프랑스등에서도 변이형의 등장을 보고하였으나 네덜란드의 변이형 4종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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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의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 심한 I B질병으로부터 분

리한 바이러스인 PL84084, CR84221, CR88061은 서로간에 다르면서 위의 변이형과도

다른 새로운 변이형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쉽게 변이될 수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

은 종류의 I B바이러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제는 혈청형이 무엇이

며 몇 개인가 하는 논의는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겠다. I B바이러스의 혈청형이 다

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혈청형이 다른 것끼리는 서로 방어되지 않는다는 것

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마사츄세츠형의 I B에 걸친 후 체내에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

구하고, 이 항체가 혈청형이 다른 종류의 D207과 같은 I B바이러스를 막아 줄 수 없다

는 뜻이다. 이와 같이 다른 종류의 I B바이러스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특성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I B의 증상을 크게 호흡기 질병, 산란저하, 신장염으로 나누어 볼 때 혈

청형에 따라 병원성도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신장염과 높은 폐사를 일으키는 I B바이러스도 분리되었다. I B는

처음 호흡기 상피세포를 통해 침입하여 기관, 폐, 기낭에 감염된 후 기낭으로부터 다

시 인접한 난소와 수란관, 신장을 전염된다. 호흡기도에는 안쪽으로 상피세포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섬모가 있어 미세하면서도 강력하게 운동함으로써 먼지나 이물, 심

지어 세균까지도 호흡기도 밖으로 몰아낸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0. 5 ∼1㎝의 속도로

이물을 이동시켜 가래나 점액의 형태로 배출시킨다. 그러나 과도한 암모니아 가스,

먼지, 건조 뉴캣슬병, I B, I LT바이러스( 백신바이러스건 야외강독바이러스건 정도차이

는 있지만 작용은 동일) 등은 이러한 기관( 氣管) 내의 섬모운동을 정지시키고 기관상피

세포를 손상시키게 된다. 기관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장균이나 마이코프라즈마가

기관상피세포를 뚫고 체내로 침입할 수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이 작용한 후에

는 쉽게 감염되어 체내로 뚫고 들어가서 호흡기 복합감염을 일으키는 것이다. 국내계

군의 70 ∼80% 이상이 마이코프라즈마에 감염되어 있고 병원성 대장균 또한 계사내에

상주하는 것이 국내양계장임을 감안할 때 가장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I B가 호흡

기 복합감염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인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I B가 배후에서

음모를 꾸민 주동자라면 대장균이나 마이코프라즈마는 행동대원인 셈이라서 겉보기에

는 대장균이나 마이코프라즈마로 인한 증상이 병변이 주로 관찰된다. 또한 이 세가지

병이 복합감염되면 단독감염시보다 피해가 휠씬 가중된다. I B의 감염시 광범위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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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투여하면 다소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2차적인 감염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I B바이러스는 병원성의 다양성, 변이형이 새로이 등장할 때마다 병원성 조사와 면역

개념, 감염시기와 면역정도에 따라 다르게 타나나는 산란율 및 난각질의 변화 등 결

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병이다. 최악의 경우, 한창 산란을 해야 할 일령의 계군임에

도 불구, 생산성 저하로 인해 도태결정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종계나 채란계를 막론하고 국내양계장도 I B로 인한 산란저하 피해를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란저하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여 I B를 진단하기 불가능하며 대

개는 추측으로 자연히 다른 원인을 I B로 진단하거나 I B를 다른 질병으로 진단하는 오

진이 많다. 산란성적이 불량하거나 산란저하문제를 겪는 많은 양계장에서 한결같이

I B바이러스가 쉽게 분리되고 있으며, 육성기부터의 계속적인 I B감염으로 면역이 되어

있는 계군은 산란기간중에 재감염되더라도 극심한 산란저하 문제가 없는 반면, 산란

기간중에 새로이 I B에 감염된 계군은 산란저하 뿐만 아니라 기형란, 연란, 물알을 증

가시킨다는 것을 최근에 확인한 바 있다.

I B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병원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 산란율과 연관된

I B의 증상을 보면, 가벼운 호흡기 반응이 지나간 후 산란저하와 함께 물알, 연란, 소

란, 기형란이 증가하고, 알을 깨어보면 피가 약간 섞여 있거나 신선하지 못한 계란같

이 난백이 물처럼 풀어진다. 부검시 질염, 총배설강염 등의 산란장기 염증소견이 많

이 나타난다. 따라서, 산란장기와 관련된 I B피해를 요약해 보면 다음의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① 다양한 산란저하 ② 난각질과 난중의 변화 및 계란내용물의 질적 저하→종란의 경

우 부화율을 떨어뜨림 ③ 난관의 이상으로 난황이 난관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강내

로 떨어져 이로 인한 복막염이 나타난다.

특정한 혈청형은 산란저하는 거의 없지만 탈색란, 연각란, 기타 난질저하를 주로

일으켜 계란의 상품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피해를 일으킨다. 백색란보다는 갈색란을,

소란보다는 대란을 선호하는 우리 소비업계의 현실에서는 갈색란이 백색화되고 계란

이 작아지는 난질저하 현상은 대단히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탈색란은 I B감염 3

일후부터 시작되며, 산란저하는 감염 2주까지 급격히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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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I B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I B바이러스

는 심한 호흡기 반응이나 신장염을 일으키지만 산란에 대한 영향을 거의 없을 수도

있다. I B에 감염된 후 시일이 지나면 I B에 대한 면역항체가 점점 감소하게 되며, 이

에 따라 방어수준 이하로 항체가 감소되면 꼭 같은 종류의 I B바이러스에 재감염될 수

있다. 재감염이 일어나면 처음 감염되었을 때보다 피해와 증상이 상당히 경미하므로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물며 혈청형이 서로 다른 I B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계군은 얼마전에 I B에 걸렸는데 왜

또 I B에 걸렸느냐는 의문은 이 병에 관한 성립되기 어렵다.

초생추에 I B가 감염되는 경우와 산란중인 성계에 감염되는 경우 2가지로 나누어 생

각할 수 있다. 눈의 점막이나 코 등 상부 호흡기를 통해 I B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기도

와 폐를 거쳐 결국 기낭으로까지 감염된다. 기낭에 감염된 I B바이러스는 기낭막을 통

하여 인접한 난소나 난관으로 감염되며 산란저하를 일으키는 I B바이러스 종류들은 여

기에서 본격적으로 증식한다. 이 경로는 호흡기성 마이코프라즈마( MG; 마이코프라즈마

갈리셉티쿰) 나 대장균증의 산란장기 감염경로와 유사하다.

어린병아리의 난관은 거의 발육이 안 된 상태이다. 특히 2주령 이하의 병아리에 I B

가 감염되면 앞에서 말한 경로로 난관까지 감염되어 수란관은 발육을 억제시킨다. 수

란관은 그 기능에 따라 5개의 부위( 누두부, 팽대부, 협부, 자궁, 질) 로 나누어지며

수란관 안쪽에는 직접계란과 접촉하는 상피세포( 각종 기능의 직접적 역할 수행) 가 있

게 된다. I B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이 상피세포에 공격이 시작된다. 2주령 이하의 미성

숙된 수란관일수록 I B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상피세포가 손상된 후 회복이 불가능

해진다. 즉, 손상된 부위의 발육이 안되고 상피세포 대신 기능이 없는 결재조직이 자

라게 되어 수란관 안쪽의 공간을 메꿈으로써 수란관이 발육될수록 그 부위는 점점 막

히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수란관 끝인 질 부위이며, 질이 막힌

상태에서 위쪽의 수란관 어느 부분에 이런 발육부전이 나타난 부위가 있다면, 결국

수란관 양쪽을 실로 묶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그 부위에 각종 분비액이나 체

액이 고임으로써 낭종이 생기게 된다. 이런 난관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성계가 되

었을 때 알을 낳지 못하는 무산계가 된다. I B에 감염되더라도 노른자( 난황) 가 형성되

는 난소부위는 거의 정상적으로 발육하게 된다. 따라서, 노른자가 막힌 수란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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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게 되거나, 아예 수란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강내로 떨어져 다시 흡수되거나

복막염을 일으키게 된다.

1957년 Sevoi an과 Levi ne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창 산란중인 계군에 I B를 감염시

켰을 때 감염 10일까지 산란율이 0%로 떨어졌다가 5주후 30%까지 회복되었으며( 평균

35일간 산란 중지) , 난질저하와 난중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흰색의 선( 腺) 조직 덩

어리가 난백에 들어 있게되며( 20%) , 17%의 닭이 5 ∼50%의 범위로 기형란을 낳고, 25%

가 연란을 계속 낳았으며, 12%의 닭이 연각란 생산을 7주 이상 계속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그 중 10%에서는 수란관에 계란이 쌓여 있었다. 감염이 심하게 일어나는 기간

에 수란관 길이도 심하게 짧아져서 21일 이후까지도 회복되지 않음이 관찰되었다. 이

들에 의하면, 3 ∼4일 동안 물과 사료를 주지 않게 되더라도 산란율이 11일동안 중지

되며 수란관 길이도 11일후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I B의 예방은 백신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엄격한 위생관리, 적합한

사양관리, 합리적인 계군경영 등 사양관리 요인을 강화하여 질병발생시 피해의 소지

를 없애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내 양계장의 경우 대개는 이런 점이 무시되고 있다.

밀집사육이나 올 인올 아웉의 불이행으로 세균오염이 누적된 계사, 환기불량, 온도와

습도관리 잘못 등은 I B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정적 용인이다. I B백신을 적용함에 있

어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① 아무리 면역이 잘 되어 항체가 높아도 변이형이나 다른 혈청형의 I B바이러스에 노

출되면 완전방어가 어렵다.

② 여러 종류의 I B바이러스를 섞은 혼합생독백신은 서로간의 간섭현상으로 효과가 떨

어진다.

③사독백신 접종전에 같은 형의 생독백신으로 기초면역을 시켜 주어야 완전한 보강접

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④ 병원성이 강한 야외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 생독백신화하는 과정은 오랜시일이

소요된다.

⑤ 뉴캣슬병 등과는 달리 모체이행항체만으로 어린 병아리의 I B감염을 막기 어렵다.

항체가 높을 경우 수일간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모체이행항체가 백신의 효과는 강하

게 억압하는 반면 야외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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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모체이행항체는 어린 일령의 I B감염으로 인한 무산계 발생을 훌륭히 예방한다.

⑥ 같은 혈청형의 I B바이러스일지라도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항체가 요구되며, 감염후에 시일이 경과하면 재감염 될 수 있다. 이러한 호흡기 감염

증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원인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유도

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의 특성을 설정 하여야만 한다.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의 일반적인 원칙을

이해 하여야만 한다. 백신접종은 바이러스, 세균 또는 원충성 질병에 대한 특정한 항

체를 생산하기 위한 면역체계를 자극하기 위해서 계군이나 닭 한 마리 마다 항원을

투여하는 것이다. 계군의 면역 정도를 확신하기 위한 정해진 방법은 없다. 질병에 대

한 내인성 면역체계를 자극시키는 것은 한 마디로 과학이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각 계군의 생산단위별로 주어지는 환경조건이 특이하게 다르므로 단위별 적정 백

신 프로그램도 각기 필요하다. 따라서 계군의 질병관리자와 협의할 때에는 백신의 형

태, 접종일령, 경로, 접종방법에 대해서 숙고되어져야 하며, 다음의 제반사항도 고려

대상이 된다.

● 해당 농장의 최근 유행 질병

● 모계군의 면역상태와 적절한 혈청검사를 통한 모체이행항체의 지속 가능성 여부

● 면역( 항체) 생성 수준의 결정( 육계는 비교적 짧은 생산주기를 가지므로 종계나 산

란계에 비해서 오랫 동안 면역수준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나, 특히 종계군은 부화율

과 산란율은 유지하고 병아리에게 항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라도 야외감염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 백신접종비용( 백신, 인건비, 장비, 기타)

● 인근 농장을 포함한 계군 밀집도, 농장 관리 및 계군 교체 프로그램, 계사와 환기

체계, 출하일령 또는 교체일령, 방역수준, 감염 위험 정도에 대한 평가

● 특수한 백신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국가별 법적인 제약이나 제조사의 금지사항

백신 프로그램은 면역학의 원칙과 특정 질병 노출시의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이 일단 실행되고 나서는 계군의 반응을 임상적 ·혈청학

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계절, 새로운 질병의 유행에 대한 대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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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작용을 고려해서 변형시킬 수 있고, 일단 적절한 프로그램이 확립되면 임상적으

로나 과학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발생치 않는한 바꾸어서는 안된다.

백신 프로그램을 변경( 백신종류, 투여경로, 접종일령, 접종횟수) 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군 전체에 적용하기 전에 소수의 닭에서 확인을 거친 후에 전체 계군의 정규 백

신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에는 계군의 사육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육계, 산

란계, 육용종계, 산란종계 등) , 사육목적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 독특한 백신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채택된 백신 프로그램만이 부작용( 2차 세균감염으로 폐사, 증

체율 저하, 질병 발생) 이 최소화된 만족할 만한 면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적절한 백신 선택은 접종 후 호흡기나 전신 부작용을 일으켜서 계군의 성적을 떨

어뜨리는데, I LT( 전염성 후두기관염) 을 포함해서 몇 가지 백신들은 다른 계군에 감염

을 일으키는 보유계군을 만들어내며, 마이코플라스마 생균 백신은 닭에서는 무해하지

만 칠면조에서는 심한 호흡기 병변을 유발하고, 강독형 감보로 백신은 F낭의 위축과

면역 억제를 일으키며, 메소제닉 뉴케슬 백신은 렌토제닉 백신주를 먼저 투여하지 않

고 접종했을 경우에 중추신경계에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약독화 생독백신의 병원성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인데,

I B, ND, I BD 백신은 야외주를 약독화시켜서 백신을 만들며, I BD의 경우에는 병원성이

없는 백신( 약독) 부터 중간독, 강독의 백신을 가지고 있다. 백신주의 선택은 야외 바

이러스의 독력과 생독백신 투여 후의 면역형성에 장해가 되는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1차 생독 백신접종 일령은 모체이행 항체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데, 닭의 면

역글로불린의 반감기는 3- 5일이며, 모체로부터 받은 이행항체의 방어항체 역가는 3주

이상 지속한다. 따라서 최초 모체이행항체 수준은 방어지속기간과 비례하며, 모계나

종계군의 항체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계군의 모체이행 항체 소실기간을 예측해서 백

신접종 일령을 알 수 있게 해 주는데, 1- 3일령 계군 혈청이나 종계군의 난황으로 모

체이행항체를 측정해 낼 수 있다. ,

최근에는 ND, I B, I BD, REO 바이러스에 대한 모계군의 항체 수준을 ELI SA 법으로

측정하는데, ELI SA법은 그룹 특이 항원뿐만 아니라 형 특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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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어떤 경우에는 ELFI SA 역가와 바이러스 중화시험이나 혈구응집 억제 역가가 서

로 상관관계가 떨어질 경우도 있으며, 비특이 반응도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 어쨋든 종계군의 혈청 역가가 일정치 않고 병아리를 1주령 이내에 1차 백신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방어수준 이하의 적절치 못한 항체 역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일정한 종계군의 항체 역가는 다음 후대 전체 계군에서 동시에 백신을 할 수 있도

록 허용하지만, 실제로 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군에 연속적인 백신접종량 적용을

하지 않고 면역을 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불화화시킨 오일백신들을 높은 수준의 일정한 항체 역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종

계군에 투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4일령 병아리의 항체 수준은 어미닭 항체 수준의

80%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즉 암탉의 ND에 대한 바아리t m 중화시험 역가가 1: 103

이라면 4일령 병아리는 1: 83의 역가를 보인다.

모체이행항체의 역가와 균일도는 특히 ND와 I BD 백신의 1일령 백신 접종 효과에 영

향을 주는 주 요인인데, 1일령 백신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모체이행항체 역가의 균일도

모체이행항체가 낮으면 많은 병아리들이 백신에 의해 면역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병원체가 병아리에 노출된 후 야외 바이러스의 증식은 방어된다. 백신주가 중간독일

경우에는 백신 투여 경로와 주위 환경에 따라 백신접종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

다.

② 잠복상태의 바이러스 지속 유무

병아리가 모체이행항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감염은 일어나는데, 모체이행 항체가 소

실되기 전까지 1차 면역반응은 나타나지 않으며, 모체이행항체 소실 후에 비로소 잠

복 바이러스는 능동성 항체반응을 자극한다.

③ 백신 바이러스의 양

대부분 백신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희석하는데, 이는 백신의 효과를 제한하며,

많은 수의 계군을 질병에 감수성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육계 마렉 백신을 제외

하고는 특히 모체이행 항체가 높은 수준일 때에는 권장 수준의 세기들로 백신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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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도록 해야한다.

④ 백신투여경로

적절한 백신투여경로를 선택하면 백신 바이러스에 대해 모체이행항체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데, I BD 백신을 종계나 모계군에 비경구적( 주사) 으로 투여하면 모체이행

항체 수준이 높은 병아리에서도 잠복감염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음수나 점안

( 점막을 통한 경로) 으로 병아리를 백신할 경우에는 모체이행항체 수준이 높은 경우에

는 실패한다.

1일령 병아리 백신접종의 성공 여부는 모체이행항체를 포함한 몇가지 요인들에 달

려 있으며, 계사의 구조, 육추조건, 백신접종 방법, 백신주의 선택 등 관리요소는 면

역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공간에 밀집된 육추실에서 육추할 때는 분무백

신접종이 백신투여 효과를 높이지만, 이런 좁은 공간에서 2- 3주령의 병아리에 음수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무 스프레이 백신법은 생독백신의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투여방법이며, 분무

백신의 입자 크기는 상부 호흡기 점막에 백신 바이러스가 적절하게 흡착되기 위해서

100- 150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기관지염이나 폐렴

과 같은 백신입자 흡입에 의한 외관상 호흡기 질병이나 폐사를 막을 수 있다.

음수나 스프레이 접종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나 면역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주를 반드시 게군 내에 뿌려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접종이 잘못되면 발병된

계군은 체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생독백신은 반응을 억제시키며 백신부작용이 일

어나게 되는 것이다. 허가된 백신주들은 안정성을 가지고 잇어야 하는데, 이는 사용

시에 일어날 수 잇는 돌연변이에 의한 병원성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돌연변

이에 의한 병원성 증가 현상은 규모가 큰 집단농장이나 협업체, 밀집도가 높은 지역

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백신주는 야외에서 발생되는 혈청형이 반영되도록 선택되어

야 하는데, 특히 I B나 I BD 바이러스와 같이 병원성의 변이주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

는 경우에는 일반 표준 항원과 변이 항원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다형 백신( mul t i val ent

vacci ne) 이 필요하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변이주에 의해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한 경

우에는 자가백신의 필요성도 있으며, 지역내 특정 병원체의 백신주는 분리, 증식, 불

화화, 현탁화시켜서 백신을 제작해야 한다. 불활화 백신은 다른 계군에 질병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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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지만, 한 마리씩 투여해야 하고 자가백신은 미국의 경우 USDA 허가요건을 따

라 안전성, 멸균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자가백신과 상품백신을 섞어서는 안된다.

백신의 투여시 고려해야 할 점은

● 백신접종의 계획, 투여, 결과 분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모든 백신접종과정은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

● 적정 백신 재고 관리를 할 것( 백신 사용빈도, 백신 구입기간 및 배용 고려)

● 백신 재고품들은 냉장 이하 온도( 약독화 생독백신 0 ℃, 세포배양 MD 백신 - 80 ℃)

에서 보관하거나 제조사의 보관 지시조건에 따라 보관할 것.

● 백신 투여 관련 기록을 보관할 것( 계군, 접종경로, 백신형태, 제조번호, 유효기

간, 계군일령, 관리자 서명)

● 백신 프로그램 효과의 검증( 혈청이나 난황의 실험실 체크) 을 할 것이며, 전문기관

드에 혈청학적 검토를 의뢰할 것( 평판응집, 중화시험, 혈구응집 ·억제 또는 ELI SA) .

접종결과에 대한 검증과정은 백신 프로그램이나 시험비용, 시설 이용 가능성에 따라

결정할 것.

● 백신접종기구 관리를 철저히( 유지, 보수, 보정, 세척 등) 해서 일정하고 정확한 양

이 들어가도록 할 것.

● 백신의 보관, 재구성, 투여는 제조사의 지시를 따를 것.

● 사용 후 남은 생독백신액이나 용기는 매몰하거나 강한 소독제로 불활화해서 버릴

것.

다양한 방법의 백신투여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계란내 접종법( i n ovo vacci nat i on) : 특수장치를 이용해서 부화 18일경에 MD백신을

투여하는 것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데, 이때 이 방법을 쓰는 시행자는 백신접종기구

의 유지, 작동, 부화위생지침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만 접종 후 병아리의 생존

율을 올릴 수 있다.

병아리 분무접종법( s pr ay vacci nat i on) : 박스에 병아리를 넣어서 100- 150 마이크론

정도의 거친 입자를 가진 안개를 캐비넷 장치( 부화장) , 포타블 장치( 계사) 스프레이

발생기로 만들어서 백신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ND( 히치너 B1) , I B( 메사츄셋, 코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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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 홀랜드 120 또는 변이주) 와 같은 약독화 생독백신 접종에 적합하다.

피하주사( s ubcut aneous i nj ect i on) : 생독이나 불활화 백신을 한 마리씩 잡아서 놓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면역 생성 정도가 양호하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나타낸

다. 자동화된 대규모 육계 병아리 부화장에 적합하며, 손으로 주사할 때는 인건비가

싸거나 귀한 품종의 병아리가 밀집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점안이나 비강내 접종( eyedr op or i nt r anas al admi ni s t r at i on) : 부화장에서 1일령이

나 5- 15일령에 디비킹시나 육추기에서 나가는 시점에 시행한다. 이 방법은 개별 투여

에 의한 특수 백신의 접종시 적합한데, 희석액은 무균이어야 하고 희석한 접종백신액

은 투여 전까지 얼음과 보관해야 하며 30분 정도 사용할 접종액 양만큼씩 준비하는

것이 좋다. 투여에 필요한 모든 기구는 끓여서 소독하고 소독제나 알콜 성분으로 소

독해서는 안된다( 알콜 성분이나 소독제는 백신 파이러스를 파괴하기 때문) .

수동스프레이나 전기 스프레이에 의한 분무투여법( aer osal admi ni s t r at i on) : 백신은

계군 크기보다 20% 이상되게 희석해서 준비를 하고, 백신 시술자는 방어용 안경과 마

스크를 쓰고서 접종할 것이며, 백신 희석액은 소독제가 안 들어간 멸균 탈 이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스프레이 장치의 백신통은 프라스틱으로 제조해야 하고( 금속이온에

의한 백신 바이러스 불활화 방지) 적절한 분무를 위해 스프레이 노즐은 50- 100 마이

크론 크기의 입자로 나가게 홴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창계사에서의

백신 투여시에는 홴과 불을 끄고 투여해야 하며, 개방계사에서는 백신접종전 또는 접

종시에 커텐을 닫아 둔 상태에서 밤에 접종하고 접종 후에도 20분 동안은 커텐을 닫

아둔 채로 방치해 두어야 한다. 접종기구와 장비는 사용 후 잘 닦아두고 정확한 접종

량을 위해 매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음수투여법( dr i nki ng- wat er admi ni s t r at i on) :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철저한 감

독과 주의가 실행될 경우에만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오전 8- 10시 사이에 백신접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백신접종전에 4시간

( 오전8- 12) 동안 음수공급을 중단한다.

● 음수에는 생독백신 바이러스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미네

랄, 유기물질, 염소화합물 또는 소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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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기구에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백신을 희석한다. 이때 백신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 희석액 20 ℓ당 탈지분유 60g 정도를 넣어준다.

● 백신액은 계사 안의 깨끗한 플라스틱 급수통에 동시에 3- 4명이 넣어주는 것이 좋

다( 한 군데나 두 군데로 넣는 것보다 백신액의 유실이나 손실, 백신액의 분포상 효율

적) .

● 급수통에 계속 30분 이상 백신액을 재보충해 주어 게군의 백신액 음수를 유도해

준다.

● 백신의 원액과 희석율 및 백신액의 분배를 담당하는 분배기( pr opor t i oner ) 의 기능

을 과신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배분기의 기능을 살핀다.

● 백신은 금속 또는 석면, 시멘트재의 탱크를 통해서 투여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장

치를 이용할 때는 면역형성 수준이 낮아지며, 계군의 백신에 의한 면역 형성이 불균

일하게 된다.

● 음수에 의한 백신접종 효과는 백신액에 염색제를 풀어서 혀나 소낭의 염색 여부를

확인해서 측정할 수 있다.

천자법( wi ng- web s t ab)

계두, I LT 또는 파스튜렐라증에 대한 백신접종을 위해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날개

에 천자법을 이용하는데, 천자침은 250- 100마리 백신할 때마다 세척, 연마, 멸균해서

사용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포도상구균성 관절염과 같은 전염성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시술자도 세척 ·소독된 손의 상태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하고 30분마다 세척 ·소독을

반복한다. 백신접종 부위의 게두나 파스튜렐라 백신에 대한 반응을 6- 8일 후에 계군

의 적절한 방어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피하주사법( subcut aneous i nj ect i on) : 코라이자( 헤모필러스 파라갈리나륨) , 가금티푸

스( 살모넬라 갈리나륨) , 아데노바이러스성 간염 또는 수종성 심외막증후군, 강독성

ND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계군은 정상적으로 수성이

나 유성 현탁액 백신을 피하 또는 근육으로 주사하게 된다.

불활화 유성 백신은 피하( 목이나 미근부위) 또는 때때로 근육으로 8주령 또는 중추

사로 이송시에 투여하며, 한 번 주사로 다른 몇 가지 질병( 감보로, I B, ND)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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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의 방어를 위해서 다가백신을 사용함으로써 취급 및 투여에 의한 경비 절감 효과

도 가져올 수 있다.

정상적으로 ND 또는 I B 생독백신 접종 후 4- 7일 째에는 가벼운 일시적인 호흡기 반

응이 나타나며, 심한 백신부작용( 심한 재채기, 안구삼출물, 침울, 음수나 사료소비량

감소, 폐사율 증가) 이 나타나면 진단과 치료를 시도해야 한다. 오일백신 접종은 마이

코플라스마( MG, MS) 에 대한 혈청응집반응에 대해 의양성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살모넬라 사균(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백신접종도 살모넬라 플로룸과 살모넬라 갈리

나륨의 전혈평판응집반응시험에 대한 의양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ND와 I B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집단면역을 유도

함으로써 계군의 방어능력을 균일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능력에 관여하는

항체가의 효율적인 유도는 호흡기 감염증에 중요한 방어 역할을 수행하는 국소면역을

유도하는 방법이 선택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국소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는 분무백신 방법이 다른 종류의 예방접종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분

무 백신을 위해서는 적절한 입자크기를 생산해 낼 수 잇는 기계적 장치의 고안이 선

행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집단 분

무 백신을 실시 한 후 계군의 효율적인 방어 능력 보유와 생산성 효과를 비교 평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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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독 및 분무 백신 접종용 다목적 분무 기 개발

제 1절 서 설

백신 프로그램은 면역학의 원칙과 특정 질병 노출시의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이 일단 실행되고 나서는 계군의 반응을 임상적 ·혈청학

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백신 프로그램은 계절, 새로운 질병의 유행에 대한 대처, 백

신 부작용을 고려해야 만 한다. 계군의 집단면역을 유도하기 위한 에방 접종시 가장

고려 해야 할 점은 모체 이행항체에 의한 간섭 현상이다. 따라서 적절한 백신투여경

로를 선택하면 백신 바이러스에 대해 모체이행항체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는데, I BD

백신을 종계나 모계군에 비경구적( 주사) 으로 투여하면 모체이행항체 수준이 높은 병

아리에서도 잠복감염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음수나 점안( 점막을 통한 경로) 으

로 병아리를 백신할 경우에는 모체이행항체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실패한다.

1일령 병아리 백신접종의 성공 여부는 모체이행항체를 포함한 몇가지 요인들에 달

려 있으며, 계사의 구조, 육추조건, 백신접종 방법, 백신주의 선택 등 관리요소는 면

역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한 공간에 밀집된 육추실에서 육추할 때는 분무백

신접종이 백신투여 효과를 높이지만, 이런 좁은 공간에서 2- 3주령의 병아리에 음수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무 스프레이 백신법은 생독백신의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투여방법이며, 분무

백신의 입자 크기는 상부 호흡기 점막에 백신 바이러스가 적절하게 흡착되기 위해서

100- 150 마이크론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만 기관지염이나 폐렴

과 같은 백신입자 흡입에 의한 외관상 호흡기 질병이나 폐사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 할 수 있는 분무백신접종을 위한 분무기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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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재 료 및 방 법

닭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효과적인 방어기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무접종용 분무기를

( 주) 태인테크에서 개발한 세라믹 노즐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Modul e- T형의

분무기는 노즐의 재질이 세라믹으로 되어 있으며 노즐 분사구구 3개, 노즐 회전

3600, 노즐 분무량 75ml / mi n등의 주요 제원을 갖추고 있다 ( 표1. 1, 그림1. 2) . 또한

Modul e- T형의 분무기는 시스템 구성에 의하여 계사 내에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가

가능( 그림3) 하여 최단 시간 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백신접종이 가능하였다.

제 3절 결 과 및 고 찰

개발된 Modul e- T형의 분무기는 분산확산 입자의 평가 시험에서 표1. 2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분무 입자의 크기는 분무백신을 위한 적절한 입자의 크기의 밀도를

나타 내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자동화 백신접종에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였

다. 개발된 분무기의 입자별 기관내 도달 유무를 항체가 생성 유무로 평가하였다. 뉴

캣슬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된 분무기를 이용하여 1일령의 병아리 480마리에 접종하여

결 표1. 3에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1일령과 10일령의 병아리에 분무접종한 결과 입자

크기 58 μm - 70 μm에서 가장 높은 항체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46 μm의 입자

크기에서는 표1. 4의 대조군과 비교할 때 높은 항체가를 관찰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상부 기관지에 바이러스 입자가 도달하는 차이점에서 유

래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실험 감염에 의한 방어력 평가에 있어서 입자의 기준을 설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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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1. 1. Gener al s peci f i cat i on of Modul e- T t ype s pr ayer f or vacci nat i on

part s feature

spray apparatu s m at erial of nozzle ceram ic

rot at ion of n ozzle 3600

num ber of spray nozzle 3ea

spray v olum e 75m l.m in

m echanic apparatu s spray m otor 7.5HP/ 100A

Tabl e1. 2. Char act er i s t i cs of spr ay par t i cl es of Modul e- T t ype s pr ayer f or

vacci nat i on

N o of

test

av erag e part icle

sizeμm (m in -

m ax )

SD
50- 100μm/ t ot al

ob serv ation (% )

spray

v olum e

(m l/ min )

1 189 (55.0- 452.06) 68.50 22/ 250(8.8) 75

2 150(42.00- 370.50) 52.70 54/ 295 (18) 75

3 140.20(32.00- 412.34) 54.25 58/ 340(17) 75

4 192(48.24- 432.28) 76.46 34/ 242(1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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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1. 3. Compar i son of ant i body t i t er s af t er Newcas t l e di s eas e vi r us

vacci nat i on us i ng Modul e- T t ype s pr ayer

day s particle size

46μm 58μm 70μm

14 34.50 95.30 80.28

21 35.20 72.42 14.28

28 27.34 32.24 112.224

Tabl e1. 4. Di s t r i but i on of ant i body t i t er s i n unvacci nat ed cont r ol gr oup

day s antibody t it er s

20.20

14 18.42

21 119.06

28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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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바이러 스성 호흡기 질병에 대한 분무백 신의 접종 및

방어능 력 평가

제 1절 서설

바이러스의 닭의 호흡기 기관내의 도달 능력을 평가 하여 확인된 입자 크기는 분무

기를 통해 실제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병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에 이용된다. 호흡기

질병의 방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무 입자 크기에 따른 뉴캣슬병과 전염성기관지

염에 대한 면역 반응 비교 실험하였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이용 분무기와의 방

어능력 비교 평가하여 기존의 집단 백신접종 방법인 점안 접종 방법과의 방어력 비교

하였다.

제 2절 재 료 및 방 법

ND와 I B에 대한 항체 음성반응을 나타내는 1일령의 병아리를 A, B, C와 모체 이행항체

를 보유한 D군으로 나누어 각각 20마리씩 편성하였다. 이들 군은 A군의 경우 분무입

자를 50 μm이하로 조절하여 백신을 접종하였으며 B군은 분무입자가 100 μm 이하의

크기로, C군은 점안 접종하였으며 D군은 100 μm이상의 크기로 접종하고 E군은 원예용

분무기를 사용하여 ND와 I B백신을 접종하였다. 백신접종 후 각각의 계군은 물과 사료

를 충분히 급이 하면서 일령별로 채혈하여 ND와 I B에 대해서 HI 역가와 ELI SA 항체가

를 검사하였다.

HI t es t 는 met ho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항체가를 측정하여 16배 등

의 배수희석으로 하였다면 이는 21, 22 , 23, 24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l og2의 값으

로는 1, 2, 3, 4로 표기하여 NDV와 I B에 대한 항체가를 판정하였다. ELI SA 항체가는

I ndi r ect met hod으로 실시하였다. ND와 I B항원이 coat i ng된 ELI SA pl at e에 가검 항체

를 넣어준다음 enzyme이 l abel l i ng되어있는 이차항체를 넣고 기질을 넣어준 다음 발

색 정도를 ELI SA 판독기로 읽은 후 KPL사의 항체가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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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 3절 결 과 및 고 찰

분무입자크기에 따른 면역반응비교 실험하기 위하여 분무입자크기를 50㎛, ＜100㎛,

＞100㎛으로 구별하여 ND, I B백신을 투여한 후 항체가 수준을 비교하였다. 50㎛의 입

자 크기로 적용하였을 경우 5주후에 ND에 대해 23 . 5의 항체가를 확인 할 수 있엇으며

100㎛의 분무입자 크기( coar s e s pr ay) 에서는 6주까지 24이상의 항채가를 균일하게 유

도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항체가를 나타내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간이용

분무기와의 방어능력 비교평가하였다. 일반 분무기는 분무입자의 크기가 불규칙하여

항체가의 수준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과적인 집단면역의 수준이 형성되지

않았다( 표7) . 100㎛의 분무입자 크기( coar s e s pr ay) 로 백신접종시 나타난 항체가 수

준은 일반분무기의 입자크기 100㎛ - 400㎛에서 나타난 것보다 효과적인 항체가를 나

타내었다.

백신접종 방법에 따른 방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점안백신 방법과의 방어수

준 비교하였다. 기존의 점안 접종시 나타난 항체가 수준은 접종 1주일에 25, 3주에

23 , 5주때 22 . 5수준이었으며 100㎛의 분무입자 크기에 의한 항체가 수준은 1주일에 28,

3주에 24 , 5주때 23수준으로 기존의 점안 접종 방법보다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었다( 표

2. 4)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1일령의 병아리에서 ND와 I B의 혼합백시을 100 μ

m의 크기로 분무 접종한 결과 1주에서 6주까지 24 - 28 까지의 항체가 생성을 학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백신을 투여 한 후 ELI SA 항체가를 측정한 결과

3000 - 6000까지의 항체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체 이행항체를 보유한 1일령의 병

아리에 ND와I B의 혼합백신을 분무접종 방법으로 투여할 경우 종계장의 효과적인 호흡

기 박멸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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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야외계 군 ( 육 계 , 산란 계 ) 를 대상으 로 바 이러스 호흡기

질 병에 대한 방 어력 평가

제 1절 서 설

가축의 위생관리가 축산경영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축산의 기업화와 더불어 더

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 및 예방관리의 필요서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예방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의 작성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위생 프로그램이란 한 농장의 닭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닭을 건강하게 육성하며 경제능력의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닭의 생리적 조건, 품종으 특성, 농장지역이 질병

발생 상황, 기후조건, 특수성, 농장내의 중요질병, 계사구조 등 모든 사항이 고려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특정한 어느농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 관리 프로그램 계획자는 그 농장의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위생 프로그램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어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양

한 조건으로 만들어 지며 각각의 농장 특성을 토대로 위생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

다. 이러한 위생 프로그램중 질병의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백

신접종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무 백신 후 국내에서 분리된 병원성

뉴캣슬병과 전염성기관지염공격 접종으로 생체내 방어 능력 평가하고 육계와 산란계

에서 증체율과 산란율을 평가하였다.

제 2절 재 료 및 방 법

가) 백신접종에 의한 항체가 분포와 공격접종 후 방어력 평가

육계 ( Ros s ) 와 산란계 ( I SA br own) 를 1일령 병아리 500마리에게 coar s e s pr ay 방법

으로 ND AVI New백신과 I BH20을 1일령에 분무 접종 하였다. 이들 병아리들은 2주후에

음수접종 방법으로 보강접종 한 후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항체가 측정은 HI t es t 는

met hod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항체가를 측정하여 16배 등의 배수희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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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면 이는 21 , 22 , 23 , 24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l og2의 값으로는 1, 2, 3, 4로

표기하여 NDV와 I B에 대한 항체가를 판정하였다. ELI SA 항체가는 I ndi r ect met hod으로

실시하였다. ND와 I B항원이 coat i ng된 ELI SA pl at e에 가검 항체를 넣어준다음 enzyme

이 l abel l i ng되어있는 이차항체를 넣고 기질을 넣어준 다음 발색 정도를 ELI SA 판독

기로 읽은 후 KPL사의 항체가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백신접종 후 병아리의 방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ND야외분리주

( 6l og10EI D50/ dos e) 와 I B 야외분리주( 3l og10EI D50/ dose) 를 백신접종 후 30일령의 병

아리에 비강으로 접종 한 후 폐사 여부를 평가하였다.

나) 육계의 육성율 평가와 산란계의 산란율 평가

산란계 시험군 500수의 ( 23주령) 증체율과 대조군 100수의 ( 23주령) 의 증체율과 산

란 성적을 비교하였으며 육계 500수의 증체율을 대조군 100수를 t - t es t 로 쌍체비교

를 실시하였다.

제 3절 결 과 및 고 찰

백신접종 후 일령별 항체가의 분포는 분무 백신에 의한 ND의 경우 10일령에서 24 . 9,

49일령에서 26 . 3을 나타 내었으며 49일령에서 24 . 9를 나타낸 점안 백신의 항체가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 2) . 이러한 항체가의 분포는 ELI SA 항체 수준에서도

49일령에서 분무백신에 의한 항체가 수준 ( 9003) 이 점안백신의 수준 ( 7000) 보다 월등

히 높은 경향이 확인 되었다( 표3. 1) . I B백신의 경우 항체가의 분포는 49일령에서 24 . 7

을 나타 내어 49일령에서 23 . 7를 나타낸 점안 백신의 항체가 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I B 항체가의 분포는 ELI SA 항체 수준에서도 49일령에서 분무백신

에 의한 항체가 수준 ( 28383) 이 점안백신의 수준 ( 8600) 보다 월등히 높은 경향이 확

인 되었다( 표3. 3) . 백신접종 후 병아리의 방어능력은 ND 야외분리주

( 6l og10EI D50/ dos e) 와 I B 야외분리주( 3l og10EI D50/ dos e) 를 30일령의 병아리에 비강으

로 접종 하였으나 백신 접종 군에서 폐사가 없었으며 확인된 ND와 I B의 ELI SA, HI 항

체가 수준의 평가는 일령별 야외 감염에 대해 충분한 방어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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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표3. 1, 3. 2, 3. 3, 3. 4) .

백신접종 후 병아리의 방어능력은 ND 야외분리주( 6l og10EI D50/ dos e) 와 I B 야외분리주

( 3l og10EI D50/ dos e) 를 30일령의 병아리에 비강으로 접종 한 후 평가하였다. 확인된

ND와 I B의 ELI SA, HI 항체가 수준의 평가는 일령별 야외 감염에 대한 방어여부를 평가

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즉 백신 접종 후 30일령에서 야외분리 바이러스에

의한 공격접종 결과 폐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산란계와 육계의 생산성 증진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육계의 육성율 평가와 산란계

의 산란율 평가를 산란계의 경우 시험군 500수의 ( 23주령) 증체율과 대조군 100수의

( 23주령) 의 증체율을 비교하여 t - t es t 쌍체비교를 실시한 결과 시험군의 평균 증체율

은 1. 81 ±0. 137Kg이고 대조군의 평균 증체율은 1. 79 ±0. 164Kg을 나타내어 두 군 간의

유의성( 0. 05 ＜P) 있는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3. 6) . 백신 투여군과 대조군의 시란

시작 일령인 19주령에서부터 41주령까지 산란 성적을 비교 하엿다. 두군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 0. 05<P) 는 인정되지 않았다. 육계의 경우 육성율 평가에서 시험군 500수

의 ( 6주령) 증체율과 대조군 100수의 ( 6주령) 의 증체율을 비교하여 t - t es t 쌍체비교

를 실시한 결과 시험군의 평균 증체율은 1. 08 ±0. 127Kg이고 대조군의 평균 증체율은

1. 09 ±0. 104Kg을 나타내어 두 군 간의 유의성( 0. 05 ＜P) 있는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 표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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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3. 8 Ef f i cacy of vacci nat i on agai ns t hi ghl y pat hogeni c ND and I B vi r us

Gr oup

No of dead

chi cks / t ot al

chi cks

1s t vacci nat i on

day- ol d

2nd vacci nat i on

14days 0l d

chal l enge 30 days

ol d

Vacci nat ed 0/ 50 s pr ay
dr i nki ng

wat er

ND: 6l og10EI D50/ dos e

I B: 3l og10EI D50/ dos e

Cont r ol 50/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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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7

본 문 작 성 요 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 가) , ( 1) , ( 가) , ①, ㉮등으로 하고,

○ 장은 3호( 16포인트) 고딕체

○ 절은 4호( 14포인트) 명조체

○ 항은 5호( 10포인트) 명조체

○ 본문은 5호( 10포인트) 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5호( 10포인트) 횡으로 작성한다.

4. 1행은 35자, 1단은 25행으로 한다.

5.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5호( 10포인트) 활자로 한다.

6. 각 주( 註) 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6호( 8포인트) 활자로 표기하여 본문과 구분토록 한

다.

7.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하여 일

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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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뒷면지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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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순서 8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

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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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표]

인 쇄 내 용

Ⅰ. 인쇄규격

1. 크 기 : 4 ×6배판( 가로 188㎜ ×세로 259㎜)

2. 제 본 : 좌철

3. 용 지 : ○ 표지 200 g/ m. 양면 아트지

○ 내용 80 g/ m. 모조지

4. 인쇄방식 :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한다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Summar y

5. Cont ent s

6. 목 차

7. 본 문

8. 뒷면지

Ⅲ.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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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인쇄시에는 이 요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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