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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10년간의 연구와 유방염관리방법에 한 우리 지식

향상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방염은 오늘의

낙농목장에 향을 주고 있는 가장 손실이 되는 전염

병으로남아있다. 

Fetrow 등(2000)은 미국의 중 서부 낙농목장에서

상승된 체세포 수(SCC=somatic cell count), SCC장

려금 손실, 임상유방염 손실, 유방염으로 인한 도태

증가와 폐사 때문에 생기는 우유손실로 인하여 년간

평균두당약$200가계산된다고하 다. 

부분의 생산자는 아직도 그들이 목장에서 유방염

감소를위하여적극적으로 처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은 소 건강을 향상 시키고 경제활동이

증가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난 40년 이상 동안 E.

coli와 Str. uberis 같은 환경성 병원균이 상 적으로

중요성이 증가되어 왔다(Bradley and Gre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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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유기에 새로운 유선감염(IMI=intramammary

infection)이 이시기에 60% 이상이 생기는 것으

로이기간이 단히위험하다. 

낙농생산자와 그들 조언자는 유방염관리에서

그들의 접근과 건유기의 중요성 분석을 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건유기간의 중요성을 배

우고 건유기 동안 유방염관리에 한 여러 가지

작전기술을고찰하려한다. 

2. 숙주방어는 건유기 동안 유선감염 감수성에

향 있다

Host-Defenses Affecting Susceptibility

to Intramammary Infection during the

Dry Period.

여러 가지 중요한 인자들은 유선감염에 비 비유

기유선의감수성에 향이있다. 

첫째 유선 내 락토페린(lactoferrin=LF) 농도가

증가되면 역으로 철 결합에 의하여 내부세균의 성

장억제결과가된다(Sordillo etal, 1997). 

둘째로 백혈구 농도와 기능은 유선분비물질에

서 지방과 카제인 농도와 같이 건유기 동안에 증

가가 된다(Jensen and Eberhart, 1981 ;

McDonnald and Anderson,1981).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두관이 게라틴(keratin)으로 봉쇄

되는것이다. 

더욱이 세균성 병원균의 침입을 억제 시키기 위

하여 물리적 이동체 형성을 하는 마개는 세균성장

을 억제하는 비 에스텔화와 에스텔화(esterified)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다(Comalli et al., 1984 ;

Hogan et al., 1988).  연구자들은 건유기의 3가

지 다른 주기에 접하게 연계된 감염에 한 건

유유선의 감수성이 어떠한지를 근래에 결정하

다. 그리고 이것은 우유분비 정지(건유), 건유기

안정(건유 됨) 그리고 초유생성주기(이동)로 간다

(Bradley and Green, 2004). 완전한 건유유선은

새로운 모든 감염에 단하게 저항하게 된다는 생

각은확실하다. 

그러나 유선은 건유 후 첫 2~3주(건유와 상관)

그리고 분만 전 마지막 2주 동안에 신 감염에 특별

하게 감수성이 있다(초유생성과 상관)(Oliver and

Mitchell, 1983a; Smith et al., 1985; Eberhart,

1986; Oliver, 1988; Todhunter et al., 1991;

Hogan and Smith, 1998; Bradley and Green,

2000; Green et al., 2002). 건유기 동안에 신 IMI

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Bradley and Green,

2004). 건유유선은 유두관으로부터 확 리는 작

용 정지, 유두침지소독의 계속정지, 우유생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유선압 차이 때문에 신 IMI의 위험

이증가된다. 

더욱이 건유상태로 이전은 LF와 면역그로부린

의보호효과를더디게한다. 반면에백혈구기능을

억제하는지방과카제인수준은높게남아있다.

결과적으로 유두관 내 완전한 게라틴 막의 형성

이 특히 지연될 수 있다(Comalli et al., 1984 ;

Williamson et al., 1995 ; Dingwell et al.,

2004). 뉴질랜드연구의 하나인 Williamson 등

(1995)은 유두의 50%와 5%는 각각 건유 후 10과

50일에도게라틴막이불완전하다고하 다. 

더욱이 근래 북미에서 연구인 Dingwell 등

(2004)은 유두의 50%와 23%는 1주와 6주 후까지

도 열려 있다고 분류하 다. 그리고 건유기 동안

에 완전한 게라틴 막이 형성된 유두는 건유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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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신 IMI 발생이 1.8배 적다고 하 다. 비유기로

전환기인 초유생성동안에 유선은 IMI에 더욱 감

수성이다시된다고하 다. 

보호인자의 농도희석이 되고 게라틴 막은 낮아

지고, 백혈구기능은 부정확 하다(Sordillo and

Nickerson, 1988 ; Kehrli et al., 1990 ; Kimura

et al., 1999 ; Mallard et al., 1998 ; Zerbe et al.,

2000 ; Oliver and Sordillo, 1989 ; Williamson

et al., 1995 ; Dingwell et al., 2003). 이 변화와

병행되어 항생제농도는 건유 시 항생제 건유기치

료을받은분방은최저억제농도아래로떨어진다. 

3. 건유기 동안 신 유선 내 감염의 중요성

Important of New Intramammary

Infection during the Dry Period

건유기 동안 신 IMI의 부분 발생은

CNS(coagulase-negative staphylococci) 같은

희소 병원균과 똑같이 E. coli와 Str. uberis 같은

중요 환경성 병원균이 원인이 된다(Bradley and

Green, 2004). 

획기적인 연구에서 Smith 등(1985)은 장균형

과 환경성 Str.가 포함된 환경성 세균에서 온 새

IMI에 한 위험은 비유기 동안보다 수 십 배 더

높고 건유기 또는 비유기의 이동기간(초유 생성

기)에 발생하는 신 건유기 감염이 부분임을 시

연하 다. 합유탱크SCC가 낮은 <25만 목장에서

국의 근래연구는 전수 항생제치료응용은 건유

기 동안 IMI의 발생은 특히 높았다. 이 연구에서

장내세균(entreobacteriacae)의 감염이 신 IMI의

부분으로계산되었다.

건유기에 있었던 IMI의 치료비율은 항생제 전

수치료로 건유기 치료가 된 것은 그 성적이 계속

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분만 시에 존재하는 IMI의

부분은건유기간에 새롭게얻어진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IMI의 빈번한 지속은 다음 유기에 준

임상감염이 되고 우유생산과 연계되어 SCC가 상

승하는결과가된다. 

그들은 또한 다음 유기 초에 갑자기 임상유방염

으로 발생이 되기도 한다(McDonald and

Anderson, 1981). 국에서 연구는 비유초기(착

유 100일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임상유방염 사례

의50% 이상을시연하 다. 

그리고 그것은 환경성 병원균이 원인이 되고 실

제로 건유기에 얻어진 감염에서 온 것이라고 하

다(Bradley and Green, 2000). 

4. 건유기 동안 신 유선감염 예방작전

Strategies to Prevention New

Intramammary Infection during the Dry

Period

건유기 동안 신 IMI예방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

칙이포함된다(Bradley and Green, 2004).

첫째로 환경에서 오는 도전을 최소화 시키는 것

이다. 

둘째소자신의방어를최 화시키는것이다(추

가공급). 이 논문 뒤 부분은 건유기 동안 유방염예

방의이들두가지원칙을강조하기위하여생산자

가응용할수있는작전을검토하려는것이다. 

5. 항 미생물적 건유기 치료 Antimicrobial

Dry Cow Therapy

전두수항생제건유기치료실행은첫번이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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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에 개발되었고 북미낙농목장에서 표준권장으

로 계속되었다. 항생제 건유우 치료(Dry Cow

therapy=DCT)는 감수성 병원균이 원인인 준 임

상유방염존재를치료하는기회를제공한다. 

DCT는 또한 건유 초기동안 유선에 침입한 감수

성 병원균이 원인인 신 IMI에 저항하여 짧은 기간

에보호가보증이된다(Natzke, 1981 ; Browning

et al., 1990 ; Bradley and Green, 2001). 

유럽의 부분과 북미목장의 어느 곳에서는 그

노력은 전수항생제치료에서 멀어지게 되고 건유

시에 IMI가 있는 소에서만 선택된 항생제로 치료

하는쪽이다. 

더욱이 유기적인 생산설비는 모든 DCT의 사용

을 안 하는 것으로 움직인다. 선택 항생제DCT작

전수행에 도전을 감염과 비 감염으로 정확히 소를

구별하기위한것이다. 

반면 감염의 차이는 응용할 수 있고 CMT, 우유

전기전도의 선내 측정, 개체 소SCC기록은 이 결

정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중하나이다. 

반면에 한계는 완전 예견자는 아니다(가 양성과

가 음성 진단은 종종 생긴다). 많은 연구는 감염유

선에 한 이유 있는 한계선언은 20만 SCC라는

것을제시한다. 

캐나다 동부에서 수행한 한 연구는 건유시에 비

감염 소 선발에 한 CMT와 SCC의 예측능력을

분석하 다(Sanford et al., 2006). 분방수준에서

감염시확인되는분방분류는부정확하다. 

소수준에서모든병원균확인을위한CMT의감

수성과특수성은각각70%과48%로계산되었다.

그러나 낮은 발생 모집단에서 CMT와 SCC 양

자의 부정적 예견수치는 소 수준에서 중요 병원균

의 존재 확인을 위하여는 DCT가 필요 없는 소 선

발을위하여는아주충분하다(99%와98%). 

이 발견은 선발된 건유우 계획에 적응되는 낮은

발생목장을돕는데는 단히유용하다. 

SCC가 20만 이상인 어떤 소는 감염이 안 되었

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다. 이들 소에 하여

경고의측면과DCT사용에서잘못권장이있다.

그러나 준 임상적 감염 소에서 치료효과를 위한

가장좋은기회가보증이된다. 

현재 있는 감수성 감염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

DCT사용성공과 건유 초기 동안 신 IMI예방의 성

공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비 감염 소에서 요구

되지않는다. 

내외부 중 하나인 유두봉쇄는 건유기 동안 신

IMI예방을 위한 비 항생제 접근을 위하여 사용하

는 작전이 낙농생산자에게 제공되었다. 또한 항생

제DCT를 수용한 소에게 추가적인 공급제안은 가

능성이있다. 

6. 외부유두봉쇄약제

External Teat Sealants

일단 응용되면 이들 제품은 유두관 안으로 병원

균의침입예방을위하여유두위에Latex, acrylic

또는 polymer-based 막(film)을 형성하려는 것

이다. 외부유두봉쇄제의 상업적응용 사례는

Stanford, Dryflex(west Agro,Inc/Delaval)가포

함된다. 

여러 연구는 항생제와 DCT 결합 또는 단독 중

하나로 외부유두봉쇄약제 사용의 예방적 효과가

보고 되었다(Timms, 1997 ; Leslie et al.,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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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et al., 2000 ; . Timms, 2001). 

예를 들면 13개월 실험연구는 성우와 첫 분만

소에서 건유시 4개 분방 모두에 동의 된 유선항생

제튜브로치료하 다. 

그리고 유방의 1/2(좌우 분방 중 하나)은 지속적

인 막을 위하여 유두침지를 사용하 다. 그리고

그들은건유시에한번만침지를사용하 다. 

성우와 첫 분만 소는 분만 약 10일 전에 침지를

다시 시작하 다. 치료분방의 재 검사와 재 침지

는분만까지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 침지분방은 첫 분만 소에서 신 IMI

가19%까지감소가보 다. 그리고건유기간동안

신IMI감소는소에서47% 다. 

침지분방은 환경성 Str.와 같은 중요한 환경성

병원균이 원인인 신 IMI에 저항하여 전형적으로

보호되었다(Timms, 2001). 

외부유두봉쇄제 사용을 돌아보면 부착기간이

비교적짧다는것이다. 

이것은 침지된 유두 끝이 빈번하게 재 검사 요

구가 되고 침지가 빈번하게 다시 응용되는 것이

다. 효과적인 유지를 위하는 외부유두봉쇄제의 지

속적인 향인자는 유두 크기와 모양, 나이, 유두

준비기술그리고기후가포함된다. 

이들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지속적 평가

의다수시험은완전하지못하 다. 

부분 자료는 보호의 6일간(4~9일 범위)을 보

여 주었다(Helmling et al., 2000 ; Lim et al.,

2000 ; Williamson, 2001 ; Corbellini et al.,

2002 ; Creasy et al., 2002). Timms 등(1997)은

유두의 98%는 한 제품이 3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하 다. 이것은 건유시 일단 한번 침지실행(분만

전 기간 평가에서 보호 안 됨) 또는 분만 전 한번

(분만 전 마지막 1주 동안 100% 보호는 아니다)은

IMI에서특이한감소결과는아니었다. 

위와같이외부유두봉쇄제를사용하는생산자는

건유시침지하는일상적인계획을가져야한다. 

그리고 분만 전 약 10일에 다시 시작이 필요하

고, 분만까지계속하는것을확실히한다. 

이것은 시험이 요구되고 마지막 분만 전 2주 동

안2회또는3회치료응용이필요하다. 

7. 내부유두봉쇄약제

Internal Teat Sealants

북미에 근래에 도입된 변화된 운 도구의 하나

는 내부유두봉쇄제이다. OrbeSealTM은 파라핀

기초자료(65% w/w, 2.6 g in 4g)에 Bismuth

subnitrate로 구성된 내부유선봉쇄약제 이다

(Pfizer Animal Health). 

이 풀 같이 끈적이는 것을 유두관을 통하여 위

쪽으로 세균침입을 예방하려고 유두조의 먼 부분

에 즉시 물리적 방어막을 형성하려고 건유시에 유

방안으로주입하는것이다. 

우유 내에서 용해되지 않고 항 미생물성질은 없

으며, 잔류도 안 되고, 식품안전에 위험이 없다

(CVMP., 1999). 

Woolford 등(1998)은X-레이로조사한19개처

리분방은 모두가 건유 100일에 유두조의 기저부

에내부유두봉쇄약제가있었다. 

이 약제는 분만 후 첫 착유에서 배출되고 나머

지는분만후계속되는착유로유도제거된다. 

이 유두봉쇄약제는 현재 동의 되고 같은 상품명

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고, 국과 뉴질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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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서Tea Seal 상품명으로판매된다. 

뉴질랜드와 국연구는 건유시 비 감염분방에

서 단순치료로서 주입시와 이 내부유두봉쇄약제

는 같다는 것을 시연하 다. 만일 좋지 않다면 항

생제DCT와비교시건유기간동안신IMI에효과

가 있다(Woolford et al., 1998 ; Berry and

Hillerton, 2002 ; Huxtley et al., 2002). 

뉴질랜드와 국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비 감염

소에서 이 작전의 치료접근의 성공적인 수행은(항

생제DCT 없이 유두봉쇄약제만사용) 많은 북아메

리카 낙농목장에서 도전이 된다. 그리고 이 시기

에권장은되지않는다. 

내부유두봉쇄약제로 분방에 작전적 주입만은

조절되지 않는 분방 내로 도입 병원균을 피하기

위하여주입기술에조심스러운주의가필요하다. 

더욱이건유시기에이미감염된분방의높은비율

은 이들이 현존하는 감염의 제거 성취를 위하여는

아직도북아메리카에서DCT가요구되어야한다.

전체 항생제DCT의 표준 산업적 권장 같은 것을

북아메리카에서계속되어야할것이다. 

근래 하나의 북아메리카 연구는 건유시 DCT 사

용 시, 건유와 비유초기 동안 신IMI의 예방에

OrbSealTM의효과를설명하려고설계된것이다.

두 개의 큰 목장 총 437두(1748분방)은 임상유

방염이 없고, 네 개의 기능성분방은 건유시 등록

되었다. 모든 분방 건유 전 마지막 착유 전에 세균

배양과SCC분석을위하여시료를채취하 다. 

네 개 분방 모두에서 마지막 착유 후 긴 작용 건

유 우 항생제를 상업적으로 응용되는 것을 주입한

다(OrbeSeal-DCTM; Cloxacillin( benzathine),

500 mg) (Schering-Plough). 

두 조분방(좌전/우후 또는 우전/좌후)에 유두

내부유두봉쇄약제를 주입하 다. 유두봉쇄제는

분만후첫착유에서빠져나왔다. 

보증 되는 우유시료는 착유 1~3일과 다시 착유

8일에 배양을 위하여 채취하 다. 그리고 SCC를

분석하 다. 

이연구결과는OrbeSeal 더하기DCT로치료한

분방은 건유기 유선에 신 IMI 발달이 30%이고,

건유와 착유 60일 사이 임상유방염 경험은 33%

이하 다. 그리고 DCT만을 치료한 분방보다 특

이하게 더 낮은 LS를 가지고 있었다(Godden et

al., 2003).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곳과 여러 목장에서 수행

한 것은 OrbeSeal 사용에서 수익은 비슷하 다.

위스콘신 주 3개 목장의 528두를 공시한 한 연구

는 항생제 DCT 단독(penicillin + streptomycin)

또는 항생제DCT + OrbeSeal 각각을 건유시에

유방에주입하 다. 

모든 분방에서 건유 전과 분만 후 1~3일에 다시

배양을 하 다. 항생제DCT만으로 분방을 치료한

소와 비교하여 항생제 DCT + OrbeSeal로 치료

한 1, 2, 3, 목장의 소는 건유기간에 신 IMI 경험

이64.4%, 33.3% 그리고62.1%가낮아졌다. 

또한 같은 비교에서 임상유방염은 착유 첫 100

일 동안에 위험이 20%나 낮아졌다(Cook et al.,

2004). 캐나다 홀스타인 소 939두를 공시한 여러

목장에서연구는건유전14일에배양하 다. 

비 감염 소는 2개 분방에 항생제DCT 그리고 다

른두분방에OrbeSeal로치료하 다. 

감염 소는 2개 분방에 항생제DCT 그리고 다른

두 분방에 항생제DCT + OrbeSeal로 치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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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분방은 건유 전과 분만 후 1~8일에 다시

배양하 다. 

비 감염 소에서는 OrbeSeal만으로 치료한 분방

은 항생제DCT만으로 치료한 분방과 비교하여

장균이 원인인 경우 건유 동안 신 IMI가 52% 낮

았다. 

감염소에서OrbeSeal + 항생제DCT 두가지로

치료한 분방은 항생제DCT만으로 치료한 분방과

비교하여 모든 병원균(27% 이하), 중요병원균

(32% 이하), 환경성 병원균(38% 이하) 또는 장

균형(58% 이하)이 원인인 경우 건유기에 신 IMI

가낮았다(Sanford et al., 2006). 

요약하면 내부유두봉쇄약제는 비 감염 소에서

DCT단독 또는 감염 소에서 항생제와 협동치료로

유용한 건유 우 유방건강계획을 위하여 혁신적인

추가가 제공된다. 그들은 외부유두봉쇄의 장점을

제외하고 그들은 건유 시 단1회만의 주입이 필요

할것이다.

유두봉쇄제의 DCT와 혼합항생제의 중요한 장

점은 비용 일 것이다. 따라서 이 결합작전의 비용

은 건유기 동안 신 IMI의 중간 정도로 높은 발생

경험이 있는 목장에서 더욱 쉬운 조절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 작전의 일반적인 비용효과는 아직도 조사가

필요하다. 

8. 유선 내 도전의 최소화

Minimizing Intramammary Challange

장균과 Str. 같은 환경성 유방염원인 균은 살

아남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유기불질이 있는 곳에

서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환경에서 빠른 번식을

하는 세균성질을 지지 하는데 도움이 된다(흙, 구

비, 톱밥또는짚같은유기물). 

경 은 청결, 건조환경, 최고의 소 안락 감 보장

을 위하여 노력하고 최고의 환기는 건유 우와 첫

분만우에서유방염예방에극적으로중요하다. 

9. 환기와 열 감소

Ventilation and Heat Abatement

건유 우 시설에서 환기의 개선은 더운 여름 월

들 동안 소 냉각 시설물을 돕는 것과 똑같이 습기

형성이 감소되어야 한다(그래서 세균성장이 감소

된다). 스프링클러와 환풍기가 있는 시설은 여름

뜨거운 월들에 증발과 류기전 두 가지로 특별하

게냉각을향상시킨다. 

열 스트레스에서 감소는 소 안락, 건물섭취 향

상, 건유와 전환기 동안 면역기능 향상으로 특별

히 좋아진다(Hillman et al., 2001; Brouk et al.,

2004). 

10. 바닥(자리)의 유지

Bedding Maintenance

착유우에서세심한주의는자리유지, 칸바닥그

리고칸분리유지를위하여투자가되어야한다.

이 작업의 실패는 소 안락 감 감소를 시키고, 칸

사용불량 그리고 통로와 기타 쉬지 못하는 지역에

서 쉴 수 있는 몇 마리만을 갖게 하는 경향이 증가

한다. 

더욱이 젖고, 오염된 칸을 사용하는 소에서 병

원균 증가 결과가 된다(Spencer, 2003). 만일 건

유 우와 첫 분만 우가 어떤 지역, 운동장 또는 굳

은 바닥에서 운 된다면 젖은 흙 바닥은 자주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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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청결건조바닥을 개방적으로 하여 자주 젖은

오염바닥과 유두 끝 사이 접촉을 감소 시키는 것

이 중요하다(Bey et al., 2002; Clow et al.,

2003). 건유 소에 자리 깃 같은 건조구비오염의

사용쪽으로 움직임을 생각하여 주의 깊게 접근하

여야한다. 

11. 숙주방어 최 화

Maximizing Host Defenses

소 면역기능이 최 일 때에는 신 IMI의 더욱 빠

른박멸의결과가될것이다. 

그리고 임상유방염증상의 빈도, 기간 그리고 심

각성이감소된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분만전후 소에서 억제되어

지는것이면역계통에서아주일반적이다. 

이 면역억제는 분만에 따르는 흐르몬 변화, 비

유시작에서 오는 스트레스, 양 스트레스, 운

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 사, 열 스트레스), 분

만전후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사작용과 감염질

환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부분적인 원인이 되는 것

이다(Goff and Kimura, 2004). 

면역억제는 감염위치로 이동이 감소되는 중성

구의형태와림프구기능감소가생기는것이다. 

항체생산에 추가되어 림프구는 또한 cytokines

라고부르는화학물질을생산한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균에 저항하여 살균작용을 강

화 시키는 식구와 중성구 같은 기타 백혈구 활성

화에중요하다(Kehrli, 2002 ; Lukacs et al., 1985). 

면역억제 이 기간에 왜 변화기간이 되는가 설명

되는 배분인자의 하나로 신 IMI발달의 가장 위험

한시기라는것이다. 

그리고 비유 첫 30일에 왜 유방염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고 되는가 이다(Erskine,

2001). 

12. 양(Nutrition)

면역개선에 한 하나의 요구는 건유와 변화기

를 통하여 알맞은 양을 보장하는 것이다(Spain

and Scheer, 2004). 

예를 들면 상관관계는 비타민 E와 Selenium 그

리고 유방염의 발생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Jukola

et al., 2002 ; Lukacs et al., 1985). 

생산자는 NRC표준(2001)에 근거하여 건유와

이동기 먹이에는 단백질, 에너지, 비타민 그리고

미량광물질(비타민 A, D 그리고 Selenium, 구리,

아연)의 권장 된 수준의 포함을 확실하게 하려고,

경험 있는 양학자와 같이 작업을 장려하여야 한

다. 멱이의 양수준, 사양관리 감시에 추가하여

건물량 섭취균형(Van Werven, 1999)과 두 당 사

육공간(Barkema et al., 1998)은 각각 E. coli유

방염발생또는심각성에관계된다. 

이것은 좋은 사료공급운 이 필요하고 임의로

신선하고 질 높은 사료와 물과 접근하고, 이것은

사, 최고로 소의 안락 보증, 좋은 환기, 열 감소

그리고 군의 최소화는 건유와 전환기에 소 스트레

스같은변화와같다. 

양적작전은저칼슘(준또는임상유열), 태반

정체, 난산, 사질환, 케토시스(에너지 불균형)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분만전후 사질환의 발생

감소가직접관계된다. 

이들 질환은 유방염과 같은 위험 증가에 연계된

다(Curtis et a., 1983 ; Weigt,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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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myelson et al., 1993 ; Oltenacu and

Ekesbo, 1994 ; Goff and Iimura, 2004). 

13. 예방주사 Vaccination

장균(모든 G-) IMI에 한 저항강화의 가장

약속된 방법의 하나는 핵 항원예방주사(core

antigen vaccination)를사용하는것이다. 

칼리포니아 연구는 건유기 동안과 분만전후 사

용 2회 예방주사를 맞은 소는 비 예방주사 12.8%

와 비교하여 2.6%의 임상유방염이 발생이 낮았다

(Gonzalez, et al., 1989). 

제2차적 실험은 예방주사 소는 장균유방염에

서 3배가 감소되었다(Cullor, 1991). 계속된 야외

연구에서(Ohio) 이 기술의 수익성이 확인 되었다

(Hogan, 1992a). 

E. coli유방염의 실험실 도전 모델은 핵 항원

bacterin 예방주사는 신 건유기 장균 IMI 수가

감소됨을보 다. 

그러나 임상 장균 사례의 발생과 심함의 감소

를보 다. 

그리고 첫 분만 소와 다 분만 소 양측에서 수익

성이 있었다(Hogan, 1992b ; Hogan, 1999 ;

Hogan et al., 1992). 

부분적인 예산분석은 E. coli J5 예방약으로 유

우예방주사는 지지 되고, 두 당 한 비유기에 $57

이증가되는것으로계산이된다. 

목장예방주사계획은 소 비유기 >1%가 임상

장균성 유방염 일 때 모든 목장의 우유생산수준에

서 수익성 있는 것이 예견되었다(Degraves and

Fetrow, 1991). 

이 예방주사의 개발은 유우에서 유방염에 저항

하는 면역의 능동적운반에서 단일로는 제1 큰 장

점이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낙농목장에서 이해되는

유방염관리의 필수적 항목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

다(Erskine, 2001).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생

산자는 나쁜 환경조건 또는 나쁜 축사 결과는 이

들예방주사효과가예상되지않는다. 

14. 소 건유방법 Method of Dry Cows Off

소건유의알맞은방법의연구조사는한계가있다.

그러나 건유시 높은 우유생산은 유두 막힘과 건

유기 동안 신 IMI의 위험증가 두 가지와 연계된다

(Dingwell et al., 2004 ; Huxley et al., 2002). 

그래서건유전생산감소를위한작전은유용하고

또한우유누설(leaking milk)위험이최소화이다. 

반면 착유의 급격한 정지는 건유를 위하여 빈번

히권장되는방법이다. 

어떤 연구는 간헐적 착유(하루 1회)의 비유 마지

막 2주에는 우유생산수준이 감소될 수 있고, 신

IMI의 발생이 감소 됨을 시연하 다(착유 갑자기

정지)(Oliver et al., 1956; Natzke et al., 1975;

Bushe and Oliver, 1987; Oliver et al., 1990).

사료의 에너지 농도조절과 제한 급수는 또한 건유

시우유생산을감소시킨다. 

확실히 공시목장의 건유방법의 수행능력은 시

설에 따라 다르게 의존되고, 응용 노동력 그리고

기업의운 구조에따라다르다. 

15. 건유의 길이 Length of Dry Period

건유기간은 다음 유기 전에 유선 내에서 회복

또는 파괴, 손실의 체 또는 노령화 상피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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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그리고 상피세포 비율 증가의 중요성이 고려

된것이다. 

비유기 사이 40~60일 건유기간은 낙농목장에

서 일반적이고 짧은 건유기간은 계속되는 유기에

서 우유생산이 20~25% 감소 된다는 계산결과는

앞서의 사실들에 근거한 것이다(Grimmer and

Rastani, 2004). 

그러나앞서의전망된관찰의많은것은더욱빈

번하게 조기분만 소 때문에 고통과 심함이 가능하

다. 그것은 다음유기 내 우유생산이 감소될 수 있

는건강문제점또는기타위험요인있기때문이다.

근년에 연구자들은 우유생산, 우유조성 그리고

기타 건강과 관계는 경제적 중요성 결과에 한

건유기 단축(30일) 또는 제거(계속착유 건유는 없

다)의 향에 한재시험을시작하 다. 

단축의 잠재적 이익 또는 건유기 제거까지 건유

기에 우유의 생산증가, 먹이량의 감소 또는 운

되는 소 군의 수 그리고 분만전후 사성 질환의

발생감소는 전환기 소에서 건물섭취감소와 연계

된다. 어떤 연구는 단축된 건유기간(28 일 또는

30 일)은우유생산이특히감소된다고보고되었다

(Lotan and Alder, 1976 ; Sorensen and

Enevoldsen, 1991). 반면에 다른 근래의 연구는

향이 없다고 보고되었다(Baachman, 2002 ;

Gulay et al., 2003). 

아직까지도 다른 연구자들은 건유기간이 첫 분

만 소에서 단축이 30일 또는 없을 때 특별히 손실

이된다. 

그러나 다 분만 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Annen et al., 2004a). 

이 연구에서 가장 최근연구에 한 사람들의 흥

미 있는 고찰은 Grummer과 Rastani(2004),

Annen 등. (2004a) 그리고 Annen 등(2004b)이

한 것이다. 지지자료는 재산상태, 임상질환 발생

감소 그리고 단축 건유기간 뒤 번식상태 향상이

강화되는것은크게필요한것이다. 

유방건강관리계획의 전망에서 건유기간의 단

축(또는 제거)의 잠재적인 이익은 건유분방에 신

IMI위험이전기간에감소되는것이다. 

반 로 이들 작전은 전통적인 항생제DCT의 사

용을 통하여 현존 준 임상감염치료기회가 감소되

는 것이다. 연구들은 이 질문은 극히 한계가 있다

고조사되었다. 

뉴욕 36개 일반목장에서 건유기 실행조사는 ≤

30 건유 소가 항생제DCT 결과 더 높은 치료 비율

이고, 건유기 동안 신IMI는 적다고 하 다

(Natzke et a., 1975). 

기타 연구는 232두 건유우 치료작전시험에서

건유기간 동안 신 IMI 비율은 ≤60 일 건유보다

낮았다고하 다(Ridsig et al.,1978). 

또 다른 연구들은 임상유방염의 발생에서 건유

기간의 향은 적다고 하 다(Coppock et

al.,1974; Enevoldsen and Sorensen, 1992). 근

래 연구의 하나는 건유기간과 소 성장 홀몬 추가

를혼합한4개건유기간처리를비교한것이다. 

이실험은미국3개목장에서다분만과첫분만

소에서수행한것이다. 

4개 처리 군에서 LS통계 차이는 없으나 강력한

수적 차이는 있었다. 연구규모는 크기가 차이를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 다. 전망관리 연구는 동물

의 큰 수 연구는 감소된 건유기간 길이의 향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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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약 summary

건유기간은 신 환경IMI의 획득이 높은 위험기

간이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성공적으로 이해가 되는 유방

염관리계획은 건유우의 운 쪽에서 특별한 노력

이직접적으로요구되었다. 

그리고 특히 숙주방어 최 화의 강화, 세균도전

의최소화를통하여신감염을예방하는것이다.

항생제와 무 항생제 DCT(예 유두봉쇄)는 건유

기 유방건강운 계획에서 통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효과적인운 도구라고하 다.

그러나 성공되기 위하여는 건유우의 축사, 환경

그리고 양적운 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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