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g. 1. Note arthrogryposis of an aborted bovine fetus

Fig 2. Note porencephaly





Fig. 3 Note hydranencephaly

Fig.4 Note cerebellar hypoplasia





Fig. 5. Note cerebellar hypoplasia

Fig. 6 Note Diprospous





Fig. 7. Note focal necrotizing npnsuuppurative inflammation in the brain. HE.

Fig. 8 Note severe perivascular cuffing of mixed mononuclear cells. H&E.





Fig. 9 Note severe thinkening of the pericardium secondary to severe 

nonsuppurative inflammation. H&E

Fig. 10 Note severe nonsuppurative inflammation of the myocrdium. H&E.





Fig. 11. Note severe nonsuppurative inflammation with myofibrillar necrosis of 

the skeletal muscle. H&E.

Fig. 12. Note focal nonsuppurative inflammation of the liver. H&E.





Fig. 13. Note tissue cytst in the neuropil. H&E.

Fig. 14 Note tissue cyst and aggregates of tachyzoites in the neuropil. ABC.





Fig. 15 Note aggregates of N. caninum tachyzoites in the myocardium

Fig. 16. Note multifocal nonsuppurative inflammation and gliosis. H&E.





Fig. 17 Note histology of bovine fetal spinal cord. H&E.

Fig. 18. Note nonsuppurative inflammation of the spinal cord of aborted fetus. 

H&E.





Fig. 19. Note suppurative bronchopneumonia of an aborted fetus. HE.

Fig. 20. Note replacement of renal medulla by infiltrated neoplastic lymphoid 

cells. HE.





Fig. 21. Note infiltration neoplastic lymphoid cells in the myocardium. HE

Fig. 22. Note head tilt and abnormal articulation. calf 





Fig. 23. Note nonsuppurative inflammation and perivascular cuffing of adult 

cow.

Fig. 24. Note perivascular cuffing and gliosis of calf.





Fig. 25 Note neronal necrosis

Fig. 26. Note nonsuppurative inflammation in the ventral gray horn of adul 

cow.





Fig. 27. Note Akabane viral antigens in the neurons. ABC.

Fig. 28. High power magnification of Fig. 29. ABC.





Fig 29. Detection of  Akabane virus S gene by the RT-PCR method using the 

Akabane virus consensus primers. Lanes 1-4 show amplification of  a 347-base 

pair  (bp) Akabane virus DNA fragment. M = 100-bp scale molecular weight 

marker; P =positive control  (OBE-1); N = negative control; Lane 1 = Case No. 

1; Lane 2 = Case No. 2; Lane 3 = Case No. 3; Lane 4 = Case No. 4; Lane 5 

= Case No. 5











제 3절 결과 및 고찰

1. 지역별 유산 조사 상황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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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Distributions of bovine abortus specimen by different 

provincial in Korea.

총 338 예 유산의 지역적 조사두수는 경기도 253, 강원도 17, 충청남도 14, 

충청북도 22, 전라남도 7,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3 및 제주도 8 두 다. 시료

의 운반 및 소 (특히 젖소) 사육 분포로 볼 때  경기도 지방에서 주로 연구

가 집중된 경향으로 조사두수가 도 별로 균등하지는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지

역별 발생두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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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pathology of pancreas, brain, adrenal gland, lung and uterus 

of mice experimentally infected with KBA-2 





Fig. 3. Immunoblot analysis of N. caninum tachyzoites antigens, lane a : KBA-1, lane b :
   KBA-2 , lane c : NC-1, lane d : T. gondii , lane e : JPA-2, lane f : JPA-4, lane g 

: 
   JPA-5. Each isolates was probed with rabbit hyperimmune serum against KBA-1
   (Fig A.), KBA-2 (Fig B.), JPA-2 (Fig C.), JPA-4 (Fig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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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1 2 3 4 5 6 7 8 9 10

275bp 

Fig. 1 lane 1, positive control (KBA-2 infected mouse brain) 

lane 2, negative control ( normal bovine brain) 

lane 3, case #10 (+); lane 4, case #15 (+); lane 5, case  #20 (++); lane 6,

  case #24 (++); lane 7, case #28 (+++);lane 8, case #34(+++); 

lane 9, positive control (N. caninum  DNA only)

lane 10, paraffin only, negative control.

Table 1. Summary of histopathology, immunohistochemistry and PCR

* Group 1:+ ; group 2:++ ; group 3:+++
**
Positive percentage 

Group Histopathology IHC
PCR

Fresh tissue Paraffin block

1* 19 2/19 (11%)** 2/19 (11%) 7/19 (37%)

2 21 12/21 (57%) 10/21 (48%) 21/21 (100%)

3 31 21/31(68%)
18/31(58%) 31/31 (100%)













       Fig. 1. Design of fragmentation of Nc-p43 gene   

into hydrophilic and hydrophobic moieties.

     Fig. 2.  PCR amplified Nc-p43 coding genes of Nc-1(N) 

and KBA-2 (K) strains. Numerals indicate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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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639
 Nc-1     ACT GTG AAT CCA GAA AAC AAC GGA GTG
 KBA-2 ACT GTG AAT CCA CAA AAC AAC GGA GTG 

    205 213
 Nc-1     T V N P E N N G V
 KBA-2   T V N P Q N N G V

    Fig. 3.  Sequence variation in Nc-p43 gene and deduced 
      amino acid of Nc-1 and KBA-2 strains. Point mutation
      in DNA sequence and deduced amino acid sequence are
      italicized.

Fig. 4.  PCR- amplified Nc-p43 coding gene fragments
of KBA-2 strain separated in 1.2% agarose gel.
Numerals indicate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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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DS-PAGE of expressed GST-Nc-p43 fusion proteins. 
Expressed GST and GST fused proteins are indicated byasterisks(*).

Fig. 6. Western blot detection of GST fusion proteins of Nc-p43    
    fragments (A) and with bovine serum confirmed to be infected  
    with Neospora caninum. Asterisks (*) indicate GST and GST   
    fused proteins  as in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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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ne cloning of SAG1/A19 and KBA-p43/P26
      in pQE plasmid 

  Fig. 8 Antigen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SAG1/A19 and KBA-p43/P26 in pQE plas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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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serology by ELISA using recombinant Np43

도 양성/검사두 (%)

전남 20/120 16.7

충북 10/72 13.9

경기 12/122 9.8

제주 0/34 0

강원 16/121 13.2

충남 10/120 8.3

전북 11/86 12.8

경남 ND

경북 15/93 16.1

16/121(13.2%)

12/122(9.8%)

10/72   15/93(16.1%)  
10/120   (13.9%)

(8.3%)  

11/86
(12.8%)  

20/120
(16.7%)

0/34
(0%)

































































S acutum(방기) 투약군 또는 U macrocarpa(무이) 투약군보다는 높으나 감염 

대조군보다는 낮은 병변도를 나타내었다. 뇌 병변도에서도 U macrocarpa(무

이) 투약군과 S acutum(방기) 투약군이 감염 대조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Table 2, Fig 1). 

Table 2. The results of brain lesion scores of mice from all groups.

Groups
S 

flavescens

S 

acutum

U 

macrocapa

T 

japonica
NIC NNC

Brain lesion 

scores

(mean±SD)

6.04±2.82 5.25±2.60 5.00±2.31 5.88±2.96
8.03±1.

52

3.00±0.0

0

Fig. 1. A. Brain of mouse infected with N caninum showing focal 

nonsuppurative necrotizing encephalitis. H & E, ×200. B1 and 2. Note 

cluster of N caninum within necrotizing lesion of brain, H & E, ×200,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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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VDV 분리주에 의한 세포변성 효과> 

Cell contr,。1 BVDV, Bo 41 isolate(l200) 

그 림 . Comparison of 5UTR sequences from BVDV, NY-1 strain and 

BVDV -1 isolates 

1 NY-1 Gα;ATGα::cTTAGTA 없κTAGCMMTM αiGGGGTAG대ACAG TAGTGAGTTCGTI'GG ATC업CTGA쩌αCTG A따A-CAGGGT찌T℃ 89 

2 B。41 ••••**••••••••• •••••••••••••G• **…*··*------ •G••••••••••••• •••••••••••••** •• .. G••**•**••• 90 

3 B。333 ••••••••••••••• ······•••oG•••• -**··**…**--- •G••••…**··*· ·*…**---**--- .... -.......... 89 

4 B。373 •••••••u•••uo •••••••••oG•u• ••*******••Coo •G…*·****··*· •••••••••u•u• •T•--....... 않T 88 

91 105 106 120 121 135 136 150 151 165 166 180 

1 NY-1 GπAGTGGTI℃GACG CTTCGGAGGACMGC CTCGAGATGαAC-G TGGACGAGGGCATGC CCACA·쉰CACATCIT 빼::CTGA·경αXiGGG 176 

2 B。41 •••••••••**•••• •••T••••••••**• •••••••••••••-• ••••••••••••••• •••••A•••••••“ •**•uG-Au•••• 178 

3 B。333 *---------*··” •••T .. •• .. ••••• **•••0•• .. ••-• ••••••••••••••• •••••-••••••••• •••••*G-A•••••• 176 

4 Bo373 •••••••**•••••• •••T••••••••••• ********•••••T• ouuT .. •‘----- --------------- --‘••>GGA•••••• 177 

181 195 196 210 211 225 226 240 

l NY-I T℃-{,π℃AGGTG쩌A AαruITTAACCAA 커C CGCTAC꼬MTACAGC CTGATAC퍼GTGCTGC 234 

2 Bo4 l ••-•••••••••••• •••• ••••• ••TGG• ---*”-----*--- ............... 237 

3 B。333 •• -............ . ............ -. ----------“··* ··*··*…••A••• 234 

4 B。373 **T**•••••••••• •••••••••••••-• •••••••**•••••• ••••••••••••••• 236 

- 175 -



BVDV 이었다. Sequencing 결과 BVDB NY-1 주와는 각각 95% 와 97% 의 homology을 나타

내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총 5 개의 가검물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 하 다. 이들에 대한 특성

은 아래의 표와 같다.

< BVDV 분리주에 의한 세포변성 효과>

Cell control                                    BVDV, Bo 41 isolate(×200)

그림.  Comparison of 5UTR sequences from BVDV, NY-1 strain and 

BVDV-1 isolates 

 1 NY-1     GCCATGCCCTTAGTA GGACTAGCAAAATAA GGGGGGTAGCAACAG TAGTGAGTTCGTTGG ATGGCTGAAGCCCTG AGTA-CAGGGTAGTC     89

 2 Bo41     *************** *************G* *************** *G************* *************** ****G**********     90

 3 Bo333    *************** **********G**** *************** *G************* *************** ****-**********     89

 4 Bo373    *************** **********G**** ***********C*** *G************* *************** *T*--*******CGT     88   

91          105 106         120 121         135 136         150 151         165 166 180 

 1 NY-1     GTCAGTGGTTCGACG CTTCGGAGGACAAGC CTCGAGATGCCAC-G TGGACGAGGGCATGC CCACA-GCACATCTT AACCTGA-GCGGGGG    176

 2 Bo41     *************** ***T*********** *************-* *************** *****A********* ******G-A******    178

 3 Bo333    *************** ***T*********** *************-* *************** *****-********* ******G-A******    176

 4 Bo373    *************** ***T*********** *************T* *****T********* *****-********* ******GGA******    177

181         195 196         210 211         225 226 240 

 1 NY-1     TC-GTTCAGGTGAAA ACGGTTTAACCAA-C CGCTACGAATACAGC CTGATAGGGTGCTGC    234

 2 Bo41     **-************ ***********TGG* *************** ***************    237

 3 Bo333    **-************ *************-* *************** ***********A***    234

 4 Bo373    **T************ *************-* *************** ***************    236







M  1 2 3 4 5 6 7 8 9 10 

분리주의 genotyping을 위한 RT-PCR 결과. 3-6 번 lane은 BVDV type I, 

II에 대한 공통 primer를 이용하 으며 7-10번 lane은 type II 특이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RT-PCR을 실시한 결과이다.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 BVDV, NY-1 strain Lane 2 : Negative control (MDBK cell)

Lanes 3&7 : Bo 41 isolate    Lanes 4&8 : Bo 333 isolate

Lanes 5&9 : Bo 373 isolate   Lanes 6&10 : Bo 388 isolate

2. 유산관련 원인체에 대한 혈청학적 조사

가. 세균성 원인체 

총 2,246 예 의 혈청에 대하여 세균학적 질병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아 래의 표와 같다. 즉, 

Brucella 는 2,246 개의 혈청 검사 결과 두 개체가 양성을 나타내었고, Leptospira 는 검사를 실

시한 81 두 모두 음성이었다. Campylobacter 는 81 두중 17 두가 (21%)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

다. Q fever 에 대하여는 185  두중 18 두가 (9.7%) 양성을 나타내었다. 

1) 1차년도 혈청학적 검사 결과

농장수 가검물수

항 체 양 성 수

Brucella
1

Leptospira
2

Campylobacter
3

Q fever
4

153 967 2/9675 0/81 17/81 18/185

양성기준 ; 1 ; ≥1:100, 2 ; ≥1:100, 3 ; ≥1:100, 4 ; ≥1:20, 5 ; 양성수/검사두수









3. 유산 관련 원인체에 대한 진단 기법 확립 및 개발

가. 세균성 원인체

본 연구를 위하여 확보한 소 유산증 관련 세균성 원인체의 표준균주 및 야외 분리주는 다음과 

같다. 이들 균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분양 또는 야외 가검물에서 분리하여 사용하 다.

- Brucella abortus 1119 및 야외 분리주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icterohemorrhagiae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pomona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canicola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hardjo

- Campylobacter fetus subsp fetus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alis

1) PCR 을 이용한 진단기법 확립

 Brucella abortus 의 효율적인 진단을 위하여 사용한 PCR Primer 는 BCSP1 (F) 

GTATCGTTCTTGAAGCCTAC, 및 (R) GTGCATTTCAATAGGCTAGAG 와 OMPB (F) 

ACTGGAGGTCAGAAATGAA 및 (R) GATTAGAACGAACGCTGGAA 을 사용하여 PCR 조

건 으로는 (94
o
C℃-1min, 55℃

o
C-1min, 72

o
C℃-1min)-30cycles, 72℃

o
C-5min 로 실시한 결과 아래 그

림과 같이 B. abortus 에 특이적인 band 을 확인할수 있었다.

M  1  2  3 4  5

Lane M ; Molecular weight Marker,

lanes 1-4 ; Brucella abortus 

lanes 5 ; negative control





Campylobacter fetus 에 대하여는 Primer 로 MG3F GGTAGCCGCAGCTGCTAAGAT 및 

MG4R TAGCTACAATAAGGACAACT 와 Ven SR CTTAGCAGTTTGCGATATT GCCATT 

및 Ven SF GCTTTTGAGATAACAATAAGAGCTT 을 사용하 고 PCR 조건 으로는  (95
o
C℃

-20sec, 50℃
o
C-20sec, 72℃

o
C-2min)-30cycles, 72℃

o
C-10min 로 한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C. fetus  

에 대하여 특이적인 band 을 확인 할수 있었다.

Lane M ; Molecular weight Marker (1kb ladder),

lanes 1-2 ;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alis,

lanes 3-4 ; Campylobacter fetus subsp. feuts

Leptospira 에 대하여는 Primer 로 LeptoIn Forward CTTGACATGGAGTGGAATC 및 

LeptoIn Reverse TGCGGTTGGCAAAGACCAC 을 사용하여 (94℃
o
C-15sec, 53

o
C℃-20sec, 72℃

o
C-1min)-30cycles, 72℃

o
C-5min 의 조건에서 PCR 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그림과 같이 특이적

인 band을 확인 할수 있었다.





Lane M ; Molecular weight Marker (1 kb ladder),

lane 1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icterohemorrhagiae

lane 2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pomona

lane 3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canicola

lane 4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hardjo

lane 5 ; No template DNA (negative control)

2) 재조합 항원을 이용한 혈청학적 진단 기법 연구

Brucella 감염증에대한 효율적인 진단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단기

법인 시험관응집반응법에서 양성을 나타낸 가검혈청들을 이용하여 유전자 재

조합에 의하여 얻은 16.5kDa 와 26kDa 의 항원을 이용하여 ELISA 기법을 

확립하고자 하 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두 항원은 모두 시험

관 응집 반응에서 높은 항체가를 나타내는 개체들에 대하여는 상관관계가 매

우 낮게 나타낮으나, 낮은 항체가 즉 감염 초기로 생각되는 개체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 이 기법은 우군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기 발견을 위하여 사용하는것에는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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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rucella abortus 재조합 항원을 이용한 ELISA 기법 개발

나. 바이러스성 원인체

1) PCR 을 이용한 진단기법 확립

Akabane virus 는 S gene을 target으로 하여 Nested RT-PCR을 이용하여 진단 기법을 확립 

하 다. 1차 PCR 은  forward primer(AKA F2) : 5-ACCAGAAGAAGGCCAAGTAG-3' 및

 reverse primer(AKA R2) : 5'-CACACGGTGCATGTCGATAA-3'을 이용하 고, 2차 PCR 은 

forward primer(AKA F3) : 5'-GCAGTGCAAGGCTAATCAGA-3' 와 reverse primer(AKA 





R2) : 5'-CACACGGTGCATGTCGATAA-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PCR 조건에서 

Denaturation Tm : 95
o
C , 30sec, Annealing Tm : 58

o
C , 30sec, Elongation Tm : 72

o
C , 

45sec 로 30 회 실시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347bp 와 165bp 의 특이적인 PCR products 을 

얻을수 있었다. 

M 1 2 3

그림.  RT-PCR 기법을 이용한 Akabane  virus 의 검출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Akabane virus, OBE-1 strain (1st PCR)

Lane 2 : Akabane virus, OBE-1 strain (nested PCR) , Lane 3 : negative control

M  1  2  3  4 5 6  7 

그림.  Field sample에서의 Akabane virus RT-PCR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 Akabane virus OBE-1 strain 

Lane 2 : negative control, Lane 3 : sample No. Bo 152

Lane 4 : sample No. Bo 156, Lane 5 : sample No. Bo 158

Lane 6 : sample No Bo 163, Lane 7 : sample No Bo 160





BVD (Bovine Viral Diarrhea) virus 에 대한 진단 기법 확립은 5'-UTR(Untranslated region)에

서 BVDV typeⅠ&Ⅱ의 common detection primer를 제작하여  RT-PCR기법을 이용해 수행하 으

며, 이때 사용한 primer 는 forward primer(BVDV F1) : 5'-GCCATGCCCTTAGTAGGACT-3' 

및 reverse primer(BVDV CR1) : 5'-GCWRCACCCTATCAGGCTGT-3' (W : A&T, R : 

T&C) 이었으며 PCR 조건은   Denaturation Tm : 95
o
C , 30sec, Annealing Tm : 52

o
C , 

30sec, Elongation Tm : 72
o
C , 30sec 로 30 회 실시 한결과 아래 그림  과 같이 237bp 의 특

이적인  band 을 확인할수 있었다.

M 1 2 3

  그림.   RT-PCR 기법을 이용한 BVD virus 검출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 BVDV, NY-1 strain

Lane 2 : Sample No. Bo333, Lane 3: negtive control

RT-PCR 기법에 대한 Sensitivity test

BVDV 의 RT-PCR 에 대한 sensitivity test 결과 2 X 10꒚ TCID50/ml 

의 농도까지 바이러스를 검출할수 있었다.

M 1 2 3 4 5 6 

그림.  BVDV NY-1 주를 2.0×104 TCID50/ml에서 2.0×100 TCID50/ml 농도까지 

연속 희석하여 RT-PCR을 실시한 결과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 2X×10
4
 TCID50/ml Lane 2 : 2×X10

3 
TCID50/ml

Lane 3 : 2×X10
2 
TCID50/ml Lane 4 : 2×X10

1
 TCID50/ml

Lane 5 : 2×X10
0
 TCID50/ml Lane 6 : Negative control

RT-PCR 법에 대한 specificity test

BVDV 의 RT-PCR 에 대한 specificity test 실시 결과 다른 바이러스와의 

교차반응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 1 2 3 4 5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 BVDV, NY-1 strain

Lane 2 : Negative control  Lane 3 : Akabane virus, OBE-1 strain 

유산 가검물로부터 RT-PCR을 이용하여 BVD Virus 의 검출

M 1 2 3 4 5 6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 : BVDV NY-1   Lane 2 : Negative control (MDBK cell)

Lane 3 : BVDV Bo 41   Lane 4 : BVDV Bo 333

Lane 5 : BVDV Bo 373   Lane 6 : BVDV Bo 388 

IBR(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는 Glycoprotein D region(gpD)에대한 primer제작





하 으며, forward primer(IBR F1) : 5'-CATACCGTCGCCCTTCGCAG-3' 및 reverse 

primer(IBR R1) : 5'-GAGTTTCGAGAACCAGCAGT-3'을 사용하여, PCR 조건 Denaturation 

Tm : 94
o
C , 30sec, Annealing Tm : 54

o
C , 30sec, Elongation Tm : 72

o
C , 30sec 을 30 회 

실시하여 아래 그림 과 같이 454bp 크기의 특이적인 band 을 확인할수 있었다.

M 1 2 3 4

그림.   PCR 기법을 이용한 IBR virus 의 진단기법 확립

Lane M : 100bp DNA ladder, Lane 1~3 : IBR virus, PQ7 strain, Lane 4 : negative control

2) 직접 형광 항체법에 의한 BVD, IBR 바이러스의 검출

BVD 와 IBR virus를 검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direct FA conjugate (VMRD, INC, Catalog No. 

210-62-BVD 와 Catalog No. 210-690 IBR)를 이용하여 형광항체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형광현

미경상에서 관찰하 다. 관찰결과 가검물 중 BVD virus 및 IBR virus 가 각각 16 개 및 5 개 

가 검출 되었다. 

4. 오염원 추적을 위한 부루셀라균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진단

부루셀라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진단방법들은 부루셀라병의 screening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Brucella spp.와 백신 strain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최근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발달과 함께 PCR을 이용하여 적용되는 URP(Universal Rice 

Primer) primer가 식물체로부터 유래된 repetitive sequence로부터 개발되었다. 이 primer는 진

핵생물 및 원핵생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생물종의 PCR 핵산지문에 모두 이용 가능한 universal 









Fig 1. URP primer-2, 3, 6을 이용한  Brucella abortus
          (10 clinical isolates)에 대한  RAPD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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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PD fingerprint profiles of 12 Brucella field isolates out of 61 field isolates 
     with URP-2, M; 1kb DNA marker.

Fig 4. RAPD fingerprint profiles of 19 Brucella field strains out of 61 field isolates 
 with URP-9, M; 1kb DNA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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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PD fingerprint profiles of 29 Brucella field isolates out of 61 field 
           isolates with URP-6, M; 1 kb DNA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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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PD fingerprint profiles of 29 Brucella field isolates out of 61 field 
          isolates with URP-3, M; 1 kb DNA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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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APD patterns of 10 B. abortus field strains out of 61 field isolates. Panel A, 
 amplification patterns by using URP-3 primer ; Panel B, amplification patterns 
 by using URP-6 primer ; Panel C, amplification pattern by using URP-9 primer.
 M; 1kb plus DNA 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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