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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ssociation with gross lesions and causative pathogens of por-
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PRDC) including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swine influenza virus (SIV), Mycoplasma hyopneumoniae (MH), 
Pasteurella multocida (PM),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APP), Haemophilus parasuis (HP) in slaugh-
tered pigs. A total of 1,200 lung samples were collected randomly from slaughtered pigs in Korea during 
August of 2010 through July of 2011. The gross les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ix stages (0, 1∼
10, 11∼20, 21∼30, 31∼40 and ≥41, unit=%) and 48 samples from each stage were selected to detect vi-
ral and bacterial pathogens.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six stages were 100 (8.3%), 259 (21.6%), 326 
(27.2%), 213 (17.8%), 144 (12.0%) and 158 (13.2%) cases, respectively. Prevalence of pneumonia accord-
ing to season was 87.0∼96.7% and the highest prevalence was in spring. In detection of pathogens by 
PCR, 53 samples were not detected any causative pathogens of PRDC. PCV2, PRRSV, SIV, MH, PM, APP 
serotype 2, APP serotype 5 and HP were positive in 45.5%, 12.5%, 10.4%, 60.1%, 1.7%, 13.9%, 12.2% 
and 15.6%, respectively. In co-infection, PCV2-MH was the most detected causative pathogens of PRDC. 
The detection rate of PCV2 and PRRSV was the highest in spring, of SIV, MH and HP was in winter. The 
detection rate of APP-2 and APP-5 had no seasonal prevalence. The more severe gross lesions increased, 
the higher the detection rate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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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돼지호흡기질병복합감염증(porcine respiratory dis-

ease complex, PRDC)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질병

으로 양돈산업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Brockmeier 등, 2002).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 온도, 
습도 등의 기후변화가 심하고 최근 들어 농장의 다두 

집약사육에 따라 호흡기의 만성 및 혼합감염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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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며(이 등, 1999), 이에 따른 발육불량, 사료효율 

감소, 식욕부진, 기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양돈

경영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이 등, 
1999; Brockmeier 등, 2002). 돼지호흡기질병을 일으키

는 주요 바이러스는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swine influenza virus (SIV) 등이며, 주요 세

균으로는 Mycoplasma hyopneumoniae (MH), Pasteure-
lla multocida (PM),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APP), Haemophilus parasuis (HP) 등이 있다. 이들 중 

PCV2, PRRSV, SIV, MH, APP 등은 일차적 병원체로 

관여하며, 이차적으로는 PM, HP 등의 세균이 관여한

다(Hansen 등, 2010; Muirhead, 1979; Brockmeier 등, 
2002). 질병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병원체 간

의 상호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 병원체가 감염되

었을 때 호흡기면역계에 변화를 주게 되어 질병을 더

욱 더 심화시키게 된다(Brockmeier 등, 2002). 그 외에

도 과밀사육, 환기불량, 온도, 습도 등의 환경요인도 

복잡하게 관여하여 호흡기질병을 유발시킨다(Curtis
와 Kelly, 1983; Muirhead, 1979; Straw, 1986).

PCV2는 이유자돈전신소모성증후군(postweaning mul-
tisystemic wasting syndrome, PMWS), 돼지피부염신장

증후군(porcine dermatitis and nephropathy syndrome, 
PDNS), PRDC, 번식장애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에는 porcine circovirus disease (PCVD)라 분류되고 

PMWS 이외에도 양돈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

다(Haruna 등, 2006; Opriesnig 등, 2006). PRRSV는 호

흡기로 감염되면 단독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

는 드물고 이유자돈 및 육성돈에서 대부분 세균성 질

병이 이차적으로 감염되어 폐사율 증가, 사료효율 저

하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SIV는 급성, 전염성, 
호흡기 질병인 돼지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

스로 H1N1, H3N2, H1N2 subtype이 전 세계 돈군 내 

순환하고 있으며, 이중 H1N1 subytpe이 가장 일반적

으로 분리되고 있다(Choi 등, 2002; Easterday, 1999). 
MH는 국내외적으로 문제시되는 호흡기질병인 유행

성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체로, MH에 의한 폐렴은 반

드시 임상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외부증

상이 없이 만성으로 경과하는 경우도 많다(Ross, 
1992). MH는 기도의 섬모에 부착하여 섬모의 손상 

및 소실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2차 감염의 확률이 

높아진다(DeBey와 Ross, 1994). 주로 2차 감염균으로 

혼합감염되어 호흡기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PM는 

건강한 돼지의 구강과 인후두에 존재하고 있으나 환

기불량, 수송, 밀집사육 등으로 항병력이 약화하였을 

때 발병하게 된다(Pijoan 등, 1984). APP는 흉막폐렴

을 일으키는 원인체로 상부호흡기에 잠복하고 있다

가 MH, SIV 등에 의한 질병과 스트레스에 기인한 기

침, 고열, 식욕 감퇴 등의 임상증상을 일으키고 심급

성에 의한 폐사보다 불현성감염에 의한 증체율 감소, 
투약비용 지출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Faik 등, 1991; Pointon 등; 1992). 국내에서는 serotype 
2, 3, 4, 5, 10, 12형이 알려졌으며 그중에서 serotype 
2, 5(APP-2, APP-5)의 발병률이 높아 가장 문제가 되

고 있다(이 등, 2000).
폐렴 발생률의 국내ㆍ외 연구결과를 보면, 국가별 

및 농장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 39.7∼90.6%의 다

양한 발생률을 보고하였다(박 등, 1995; 오 등, 1985; 
이 등, 1999; Falk 등, 1991; Gardner와 Hird, 1990).

도축돈에서의 호흡기 질환 감염률은 최 등(2006)은 

도축돈에서 PCV2가 51.0%가 양성이라 하였고, 김 등

(2004)의 연구에서는 병성감정 의뢰된 210두에서 

PCV2의 양성률이 68.1%로 나타났다. 추 등(2008)의 

연구에서는 도축돈에서 PCV2, PRRSV, MH의 양성률

이 각각 93.8%, 17.5%, 17.5%로 조사되었다. Hansen 
등(2010)의 연구에서는 PCV2, PRRSV, SIV, MH, HP, 
APP의 양성률이 각각 95.7%, 4.3%, 1.9%, 78.4%, 
2.4%, 0.5%이었으며, Morrison 등(1985)의 연구에서는 

출하돈 334두의 폐를 검사하여 MH, PM, APP의 균 

분리율이 각각 24.0%, 34.1%, 27.0%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서의 호

흡기질병의 병인체의 종류와 오염정도를 파악하고 

육안병변과 병인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폐렴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 도축장 출하돈에 대한 육안적 검사와 병원체 검출

을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재료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 사이 인천광역시에 소

재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돼지 중 매달 100두씩 무

작위로 선정한 1,200두의 폐를 채취하여 냉동 보관하

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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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relation between lung lesion score and gross lesion

Lung lesion score Gross lesion (%)

0 0
1   1∼10
2 11∼20
3 21∼30
4 31∼40
5 ≥41

Table 2. Diagnostic methods for respiratory pathogens in this study

Pathogens Methods Target genes References

PCV2 Real-time PCR ORF2 Olvera et al (2004)
PRRSV Nested RT-PCR ORF7 Lyoo et al (1998)
SIV-H1N1 Real-time RT-PCR H1N1 Richt et al (2004)
MH Nested PCR Hypothetical Kurth et al (2002)
PM-A PCR ToxA Amigot et al (1998)
APP-2 PCR cps Schuchert et al (2004)
APP-5 PCR cps Schuchert et al (2004)
HP PCR 16S rRNA Oliveira et al (2001)

Table 3. Prevalence of pneumonia and lung lesion score in slaughtered pigs

Number of 
the lungs examined

Distribution of heads according to the lung lesion score (%)
Prevalence (%) Mean lung lesion 

score (mean±SD)0 1 2 3 4 5

1,200 100 (8.3) 259 (21.6) 326 (27.2) 213 (17.8) 144 (12.0) 158 (13.2) 1,100 (91.7) 2.43±1.49

육안적 검사

폐렴병변의 정도는 Straw (1986)의 방법에 따라 좌

우첨엽, 좌우심장엽, 중간엽은 각각 10%의 비중을 두

고, 좌우 횡경막엽은 각각 25%로 구분하였다. 출하돈

의 폐렴병변의 정도는 Pointon 등(1992)의 분류방법에 

따른 폐병변지수로 폐병변의 크기가 0%인 것을 0, 1
∼10%인 것을 1, 11∼20%인 것을 2, 21∼30%인 것을 

3, 31∼40%인 것을 4, 41% 이상인 것을 5로 분류하

였다(Table 1).

병원체 검출

DNA 및 RNA 추출: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 사

이에 매월 육안적 검사에 의해 폐를 분류하고, 단계

별로 4두씩 시료를 선정하여 288두의 폐를 균질화하

여 5% PBS 부유액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보관하

면서 QIAampⓇ DNA Mini Kit (Qiagen, Netherland)와 

RNeasyⓇ Mini Kit (Qiagen, Netherland)를 사용하여 

DNA 및 RNA를 추출하였다.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병원체의 검출을 

위하여 Table 2와 같이 보고된 방법에 따라 primer와 

probe를 작성하여 real-time PCR (PCV2, SIV), nested 
PCR (PRRSV, MH), PCR (PM, APP, HP)을 실시하여 

목표 유전자를 증폭한 다음, TAE buffer (40 mM 
Tris-acetate, 1 mM EDTA, pH 8.0)를 전해질로 사용한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한 후, 40 mM 
ethidium bromide용액에서 gel을 염색하여 UV trans-
illuminator (Vilberlourmart, France)로 생성된 band를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상 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AS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의 Chi- 
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연관성

과 추세를 알아보기 위하여 Cochran Mantel-Haenszel 
test를 이용하였다.

결    과

육안적 검사

도축돈 1,200두의 폐에 대한 폐렴병변의 발생률과 

폐병변지수는 Table 3과 같았다. 폐병변 지수 0이 100
두(8.3%), 1이 259두(21.6%), 2가 326두(27.2%),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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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asonal prevalence of pneumonia and lung lesion score in slaughtered pigs

Season
Distribution of heads according to the lung lesion score (%)

Total P value
0 1 2 3 4 5

Spring 10 (3.3) 61 (20.3) 77 (25.7) 53 (17.7) 39 (13.0) 60 (20.0) 300 ＜0.0001
Summer 35 (11.7) 78 (26.0) 75 (25.0) 52 (17.3) 36 (12.0) 24 (8.0) 300 ＜0.0001
Fall 39 (13.0) 74 (24.7) 80 (26.7) 39 (13.0) 26 (8.7) 42 (14.0) 300 ＜0.0001 
Winter 16 (5.3) 46 (15.3) 94 (31.3) 69 (23.0) 43 (14.3) 32 (10.7) 300 ＜0.0001 
Total 100 259 326 213 144 158 1,200

Table 5. Detection of major respiratory pathogens in selected lung samples with different lung scores

Lung lesion score 0 1 2 3 4 5 Total P value

Number of the lungs 48 48 48 48 48 48 288   
No causative pathogens detected (%) 37 (77.1) 9 (18.8) 3 (6.3) 2 (4.2) 1 (2.1) 1 (2.1) 53 (18.4) ＜0.0001
Infected causative pathogen (%)

PCV2 2* (4.2) 22 (45.8) 27 (56.3) 25 (52.1) 32 (66.7) 23 (47.9) 131 (45.5) ＜0.0001
PRRSV 5 (10.4) 5 (10.4) 5 (10.4) 7 (14.6) 7 (14.6) 7 (14.6) 36 (12.5) 　0.9502
SIV 1 (2.1) 1 (2.1) 9 (18.8) 5 (10.4) 9 (18.8) 5 (10.4) 30 (10.4) 　0.0139
MH 5 (10.4) 30 (62.5) 30 (62.5) 38 (79.2) 33 (68.8) 37 (77.1) 173 (60.1) ＜0.0001
PM 0 (0) 1 (2.1) 0 (0) 3 (6.3) 1 (2.1) 0 (0) 5 (1.7) 　0.1382
APP-2 3 (6.3) 4 (8.3) 3 (6.3) 8 (16.7) 7 (14.6) 15 (31.3) 40 (13.9) 　0.0039
APP-5 1 (2.1) 3 (6.3) 7 (14.6) 6 (12.5) 8 (16.7) 10 (20.8) 35 (12.2) 　0.1118
HP 0 (0) 9 (18.8) 9 (18.8) 11 (22.9) 9 (18.8) 7 (14.6) 45 (15.6) 　0.0357
Total 17 75 90 103 106 104 ＜0.0001† 

*Number of detected causative pathogens, †P value for trend was calculated by the Cochran-Mantel-Haenszel test.

213두(17.8%), 4가 144두(12.0%), 5가 158두(13.2%)로 

나타났으며, 폐병변지수 2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폐병변의 발생률은 91.7% (1,100/1,200), 평균 

폐병변지수는 2.43±1.49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봄에 290두(96.7%), 여름에 265두

(88.3%), 가을에 261두(87.0%), 겨울에 284두(94.7%)
가 폐렴병변을 나타냈으며, 봄, 가을, 겨울에는 폐병

변지수 2가 각각 77두(25.7%), 80두(26.7%), 94두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에는 폐병변지

수 1이 78두(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병원체 검출

 PCR을 이용한 병원체 검출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이번 연구에서 PRDC를 유발하는 바이러

스 중에서 가장 검출률이 높은 것은 PCV2로 131두
(45.5%)가 검출되었으며(P＜0.0001), PRRSV와 SIV는 

각각 36두(12.5%), 30두(10.4%)에서 양성으로 검출되

었다. PCV2 (P＜0.0001)와 SIV (P=0.0139)는 폐병변

지수 4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PRRSV (P= 
0.9502)는 모든 폐병변지수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PRDC를 유발하는 세균 중에서 가장 검출률이 높은 

것은 MH로 총 173두(60.1%)가 양성으로 검출되었으

며, PM, APP-2, APP-5, HP는 각각 5두(1.7%), 40두
(13.9%), 35두(12.2%), 45두(15.6%)에서 양성으로 검

출되었다. MH (P＜0.0001)와 HP (P=0.0357)는 폐병변

지수 3에서, APP-2 (P=0.0039)는 폐병변지수 5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었으며, PM (P=0.1382), APP-5 
(P=0.1118)는 모든 폐병변지수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그리고 육안적 검사와 병원체 검출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Cochran-Mantel-Haenszel test결과 폐병변지

수와 병원체 검출률간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났고(P
＜0.0001), trend test결과 폐병변지수가 점점 증가할수

록 검출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0.0001).

혼합감염의 경우 총 44가지의 혼합감염이 조사되

었고, 그 중 PCV2와 MH의 혼합감염이 37두(12.8%)
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PCV2와 HP의 

혼합감염, PCV2, HP, MH의 혼합감염 등이 많이 나

타났다(Table 6).
계절별 PRDC 원인체의 검출률은 Table 7과 같았

다. PCV2 (P=0.0035)와 PRRSV (P=0.0042)는 봄, S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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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easonal prevalence of the causative pathogens

Causative pathogens Spring Summer Fall Winter Total P value

PCV2 44* 26 25 36 131 0.0035
PRRSV 17 3 7 9 36 0.0042
SIV 4 3 7 16 30 0.0014
MH 34 42 44 53 173 0.0142
PM 0 5 0 0 5 0.0035
APP-2 9 15 4 12 40 0.0535
APP-5 8 14 4 9 35 0.0857
HP 1 12 15 17 45 0.0011
Total 117 120 106 152 495 0.0011

*Number of detected causative pathogens.

Table 6. Major co-infection patterns of respiratory pathogens in selected lung samples with different lung scores

Lung lesion score 0 1 2 3 4 5 Total P value

Number of the lungs (%) 48 48 48 48 48 48 288  
No. (%) of lungs with co-infection

PCV+MH 1* (2.1) 6 (12.5) 8 (16.7) 11 (22.9) 6 (12.5) 5 (10.4) 37 (12.8) 0.0697
PCV+HP+MH 0 (0) 3 (6.3) 1 (2.1) 3 (6.3) 2 (4.2) 1 (2.1) 10 (3.5) 0.5511
PCV+HP 0 (0) 2 (4.2) 4 (8.3) 0 (0) 2 (4.2) 1 (2.1) 9 (3.1) 0.1742
Total 1 (2.1) 11 (22.9) 13 (27.1) 14 (29.2) 10 (20.8)   7 (14.6) 56 (19.4)  

*Number of detected causative pathogens.

(P=0.0014)와 MH (P=0.0142)는 겨울, PM (P=0.0035)
는 여름, HP (P=0.0011)는 겨울에 가장 검출률이 높

았으며, APP-2 (P=0.0535)와 APP-5 (P=0.0857)는 계절

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고    찰

돼지에 상재하고 있는 각종 질병은 돈군내 준임상

형으로 상존하면서 사료효율과 증체율을 저하해 생

산성을 낮추고, 환경 및 사양조건이 악화하면 질병으

로 발현된다. 나아가 2차 질병을 속발시키며 각종 호

흡기질병에 감염된 걸린 돼지는 폐사하거나 생존하

더라도 성장이 크게 지연되어 사료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규격돈 출하 일령이 늦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이 등, 2000). PCV2는 이러한 양상

을 나타내는 PMWS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

고 있으며 단독감염 시보다 PRRSV나 MH 등과 복합

감염 시 병원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유자돈 및 육성돈의 성장지연, 식욕감퇴, 호
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PRDC는 PCV2, PRRSV, SIV, 
MH, PM, HP, APP 등과의 복합감염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별진단이 어렵다(추 등, 2008; Hansen 

등, 2010; Opriessnig 등, 2008). 이러한 호흡기질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행하는 호흡기 질병의 원

인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합감염에 대한 조사와 

원인에 대한 규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도축장에서 출하돈 총 1,200
두의 폐를 대상으로 하여 육안적 검사와 병원체 검출

을 실시하여 폐렴병변과 PRDC 원인체의 발생률과 

계절별 추이 등을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육안병변과 

병인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폐를 육안적으로 검사한 결과 폐병변지수 0이 100

두(8.3%), 1이 259두(21.6%), 2가 326두(27.2%), 3이 

213두(17.8%), 4가 144두(12.0%), 5가 158두(13.2%)로 

나타났으며, 폐병변지수 2가 27.2%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폐병변 발생률은 91.67%, 평균 폐병변지수

(Mean±SD)는 2.43±1.49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봄 

96.7%, 겨울 94.7%, 여름 88.3%, 가을 87.0% 순으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어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도축돈의 폐병변 발생률은 국가별 및 

농장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ium, 
1991; Mueller and Abbott, 1986). Gardner와 Hird (1990)
의 연구에서는 출하돈 1,175두에서 83.7%의 폐병변 

발생률을 보고하였고, Falk 등(1991)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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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의 폐병변 발생률을 보고하여 이번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박 등(1995)은 39.7
∼50.2%, 이 등(1999)은 80.0%, 오 등(1985)은 58.9∼
71.4%의 폐병변 발생률을 보고하였다. 계절별로는 

Gardner와 Hird (1990)은 가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

을 보고하였고, Scheidt 등(1992)은 겨울에 96%로 가

장 높은, 가을에 81%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Boessen 
등(1987)은 여름보다 겨울에 출하된 돼지에서 40% 
이상 높게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경우 박 

등(1995)의 연구에서는 계절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 등(1999)은 겨울, 가을, 여름, 봄의 순으로 높은 발

생률을 나타냈으며, 이 등(1997)의 연구에서는 겨울, 
봄이 높고 가을, 여름 순으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호흡기의 섬모와 점막이 건조

되어 외부로부터의 병원체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탐지작용과 분비기능이 저하되고, 국소면역을 관장하

는 sIgA를 포함한 면역글로블린의 작용도 저하되어 

병원체뿐만 아니라 먼지 등의 이물질의 침입이 용이

하다고 하였다(Bäckström과 Bremer, 1978; Baskerville, 
1981). 이번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조한 봄과 겨

울에 높은 폐병변 발생률이 보고되었는데 이러한 결

과 역시 낮은 습도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감염

이 보다 용이해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체 검사의 경우 최 등(2006)의 연구에서는 도

축돈 중 51.0%가 PCV2 양성으로 이번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김 등(2004)의 연구에서는 병

성감정 의뢰된 210두에서 PCV2의 양성률이 68.1%로 

이번 연구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추 등(2008)의 

연구에서는 도축돈에서 PCV2, PRRSV, MH의 양성률

이 각각 93.8%, 17.5%, 17.5%로 조사되었고, Hansen 
등(2010)의 연구에서는 PCV2, PRRSV, SIV, MH, HP, 
APP의 양성률이 각각 95.7%, 4.3%, 1.9%, 78.4%, 
2.4%, 0.5%로 이번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PCV2의 

경우가 다른 원인체들보다 높은 검출률을 나타내었

다. Morrison 등(1985)의 연구에서는 출하돈 334두의 

폐를 검사하여 MH, PM, APP의 균 분리율이 각각 

24.0%, 34.1%, 27.0%로 나타났고, 오 등(1985)은 출하

돈의 58.95∼71.43%가 폐렴병변을 보였으며, 폐렴병

변 중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이 85.22%라 하여 이번 실
험보다 높은 분리율을 보였으며, 권(1992)의 조사는 

출하돈 94두 중 48두(51.1%)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으로 이번 실험보다 다소 낮은 분리율을 보였다.
이번 실험을 통해 PRDC 대한 예방책으로 특히 

PCV2와 MH에 대한 백신 및 치료에 관한 연구가 최

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김 

등(2005)이 유산태아에서 조사한 결과 PCV2 감염률

은 28.1%, 다른 유사산 질병과 혼합감염은 25%로 조

사되었고, Park 등(2005)은 임신말기 모돈 6두에 

PCV2 공격접종 후 7∼21일 내에 모든 모돈에서 유산

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미루어볼 때 PCV2가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질병

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역대책

과 치료법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양돈장의 다두화 및 집단화의 경향으로 각종 호흡기 

질병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사 환경의 개선 및 돼지 호흡기 질병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도축장 출하돼지의 폐병변 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년간 인천광

역시에 소재한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 1,200두의 폐

를 대상으로 육안적 검사와 병원체 검출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육안적 검사를 통해 폐병변지수를 0, 1, 2, 3, 4, 

5의 6단계로 분류한 결과 각각 8.3%, 21.6%, 27.2%, 
17.8%, 12.0%, 13.2%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2. 도축돈에서 계절에 따른 폐렴 발생률은 87.0∼
96.7%로 연중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봄이 가장 높

은 발생률을 나타냈다.
3. PRDC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원인체에 대한 검

출률은 PCV2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PRRSV와 

SIV 검출률은 각각 12.5%, 10.4%였다. 세균성 원인

체에 대한 검출률은 MH가 60.1%로 가장 높았으며, 
PM, APP-2, APP-5, HP의 검출률은 각각 1.7%, 
13.9%, 12.2%, 15.6%였다. 그리고 PCV2와 MH의 혼

합감염률이 12.8%로 가장 높았다.
4. 계절별로는 PCV2와 PRRSV는 봄, PM은 여름, 

SIV, MH, HP는 겨울에 가장 검출률이 높았으며, 
APP-2와 APP-5는 계절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5. 폐병변지수와 병원체의 검출률 간에는 연관성

이 있으며, 폐병변지수가 높아질수록 병원체의 검출

률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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