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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rowth rate of piglets will be decreased and the mortality of piglets will be increased in the post-
partum sow with mastiti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solate microorganisms from milk samples 
found in postpartum sows with suckling piglets and to further investigat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against isolated bacteria. Milk samples were collected from 567 udders of 42 lactating sows and the 
isolated bacteria was then identified. Isolated bacteria were tested with 12 antimicrobial agents. 
Bacteria were isolated from 260 milk samples (64.5%). Staphylococcus spp. were the most common 
microorganisms (74.5%) isolated from sow milk, followed by Streptococcus hyicus (53.9%), 
Staphylococcus epidermis (11.8%), Staphylococcus aureus (9.8%), and Staphylococcus haemolyticus 
(53.9%). In the Staphylococcus spp., Streptococcus pneumoniae (5.1%) was isolated as was 
Streptococcus sanguinis (3.8%) and Streptococcus ovis (2.9%). Results indicated that bacteria isolated 
from healthy sow milk were mostly susceptible to cephalothin (88.0%), amikacin (85.3%) and cefox-
itin (82.4%), but were resistant to streptomycin (10.0%), kanamycin (33.1%) and tetracycline (19.6%).

Key words : Swine mastitis, Milk,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Microorganism

서    론

분만에서 이유 시까지 신생자돈의 손실은 양돈산

업에서 아직까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유 

전 사망률이 1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손실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모돈의 산자수

와 생시체중 등 신생자돈의 특성 그리고 불충분한 우

유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Klopfenstein 등, 
1999; Kemper와 Gerjets, 2009). 특히 신생자돈은 분만 

후 모돈으로부터 초유와 우유를 섭취하게 되며, 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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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량과 우유성분의 변화는 자돈의 증체량과 성장

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방염 등에 기인

한 모돈의 우유분비 부전은 압사, 기아사 및 허약자

돈의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됨으로써 무유증 등의 분

만 후 질병은 양돈 산업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Bertschinger, 1999; Klopfenstein 등,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이유 전에 복당 1.8두(20.1%)의 

포유자돈이 폐사되며, 설사(39.3%), 폐렴(20.2%), 압

사(13.8%), 기아(10.3%) 및 허약자돈(11.0%) 등이 주

된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 등, 1981). 특히 포유

자돈의 세균 감염은 자돈 폐사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실제로 7주령까지 폐사된 자돈에서의 페사

의 주요 원인이 대장균증(23.9%)과 살모넬라증(13.3%) 
등 세균 감염이라 보고(오 등, 2000)된 바 있다. 따라

서, 포유자돈의 폐사는 감염증을 포함한 모돈의 유즙

분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분만 후 포유기 동안

의 질병예방은 양돈 생산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양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유 

전에 발생하는 포유자돈 폐사 방지와 이유 후 발육지

연 현상의 예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유 전

에 발생하는 질병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Dial 등, 1999; 김 등, 1981; 오 등, 2000). 특히 

다양한 감염병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

한다. 한편, 포유자돈에서의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은 사육환경과 분변, 질 분비물 및 유두접촉 그

리고 유즙섭취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Wegener와 Skov-Jensen, 1992).
분만 후 모돈에 있어서 유방염이 중요한 이유는 유

방 내 감염에 의하여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 이외에

도 유량 감소와 유질 저하를 일으켜 자돈의 성장률을 

저하하고 자돈의 폐사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Armstrong 등, 1968; Ross 등, 1981; Kemper와 Gerjets, 
2009). 따라서 분만 후 모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 유방염은 모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서 뿐만 아니라 포유자돈의 건강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Kemper와 

Gerjets, 2009).
외국의 경우 유방염 증상을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은 포유 모돈의 유즙 중 세균 분포에 관한 여러 연

구 보고가 있다(Kemper와 Gerjets, 2009; Ross 등, 
198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젖소(고와 김, 1991; 강 

등, 2001; 이 등, 2003)와 젖 염소(윤 등, 2004) 그리고 

건강한 포유견(이 등, 2011) 등에서의 보고는 있지만 

모돈의 유즙 중에 분포하는 세균에 대한 체계적인 연

구는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은 건강

한 포유 모돈을 대상으로 유선 내 세균 감염 양상을 

파악하고 유즙으로부터 분리된 세균에 대하여 항생

제의 감수성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유즙을 통한 포유

자돈의 세균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유즙시료채취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전남지역 1개 

양돈장에서 사육중인 포유 중인 1∼5산차 모돈 42마
리의 567분방에서 유즙을 채취하였다. 공시된 포유 

모돈은 무유증후군 등의 다른 질병이 관찰되지 않은 

건강한 개체였다. 유즙의 채취는 Kemper와 Gerjet 
(2009)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유즙분비 촉진

제인 oxytocin (50 IU, IM)을 주사한 후 유두를 70%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다음 처음 2∼3방울의 유즙은 

짜서 버리고 알코올 솜으로 다시 소독한 후, 멸균된 

수송용 면봉(BBL, USA)에 몇 줄기의 유즙을 짜서 채

취하였다. 유즙을 채취한 면봉은 수송용 배지가 담긴 

보관용기에 넣어 밀봉하였으며, 5oC 냉장상태로 실험

실로 운반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 분리 및 동정

 유즙을 채취한 면봉을 5% 면양혈액이 첨가된 혈

액한천 배지에 도말하였다. 도말된 배지는 37℃ 배양

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혈액 배지에 계대 배양하였다. 순수 배양된 

집락은 집락의 성상 및 용혈성 유무를 기록하고 그람

염색을 실시하였으며, 그람양성 구균은 coagulase test
를, 그람음성 간균은 catalase 및 oxidase test를 실시한 

다음 각각의 권장농도로 희석한 균희석액을 GPI와 

GNI 카드(bioMeriux, France)에 흡인시킨 후 자동미생

물동정기인 VITEKⓇ2 (bioMeriux, France)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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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antimicrobial disk used in this study

Antimicrobial agents Abbreviation Content
(μg/disk) 

Ampicillin AM 10
Amikacin AN 30
Cephalothin CF 30
Cefoxitin FOX 30
Enrofloxacin ENO 5
Gentamicin GM 10
Kanamycin K 30
Neomycin N 10
Streptomycin S 10
Cloxacillin OB 5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SXT 10＋5
Tetracycline Te 30

Table 2. Isolation rate of microorganisms in the milk samples of 403 secretory units of nursing sow

Secretory units No. of 
secretory unit

No. of 
non-isolation (%)

No. of 
isolation (%)

No. of multiplicity of isolation (%)

Single Double Triple ≤ 

Thoracic units LF* 56 18 (32.1)   38 (67.8)   25 (65.8) 10 (26.3)  3 (7.9)
RF† 56 19 (33.9)   37 (66.1)   22 (59.5) 13 (35.1)  2 (5.4)

Abdominal units LF 89 23 (25.8)   66 (74.2)   55 (83.3) 6 (9.1)  5 (7.6)
RF 90 26 (28.9)   64 (71.1)   53 (82.8) 5 (7.8)  6 (9.4)

Inguinal unit LF 56 26 (46.4)   30 (53.6)   20 (66.7)   7 (23.3)     3 (10.0)
RF 56 31 (55.4)   25 (44.6)   16 (64.0)   8 (32.0)   1 (4.0)

Total 403 143 (35.5) 260 (64.5) 191 (73.5) 49 (18.8) 20 (7.7)

*Left secretory unit, †Right secretory unit.

항생제 감수성 시험

분리 균에 대한 항균제감수성 검사는 Bauer-Kirby
의 디스크확산법(Bauer 등, 1966)을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시험에 사용된 항균제디스크는 12종으로 Table 
1에 정리하였다. 분리균을 Brain heart infusion broth 
(BHI)에 접종하여 37oC 배양기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멸균 인산완충액으로 세균농도를 MacFarland No. 0.5
로 희석하였다. 희석세균은 멸균 면봉에 적셔 Mueller 
Hinton 한천배지에 도말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건조

시킨 후 3 cm 간격으로 항균제 디스크를 적하하고 

18시간 배양한 다음 억제대의 크기를 판독하였다. 결
과는 디스크 제품(BBL, USA 및 Oxoid, UK)의 판정 

기준에 따라 감수성과 내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중등

도 이상의 내성을 보이는 균주들은 모두 내성으로 구

분하였다.

결    과

세균 분리율

42마리의 모돈 분방 유즙에 대한 분방별 세균 분리

율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403 분방 중 143 분방 

(35.5%)이 비감염 분방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분방은 

260 분방(64.5%)이었다. 감염분방 중 191 분방(73.5%)
이 단일 세균에 감염되어 가장 많았고 49 분방(18.8%)
에서 2종의 세균이 그리고 20 분방(7.7%)에서 3종 이

상의 세균이 분리되었다. 분방별 분리율은 흉부, 복
부, 서혜부 분방에서 좌ㆍ우 위치에 따른 감염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복부 분방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좌, 우 각각 74.2%, 71.1%)을 나타내었으며 서

혜부 분방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좌, 우 각각 53.6%, 
44.6%)을 나타내었다.

균종별 분리율

유즙에서 분리된 세균의 균종별 분리율은 Table 3
과 같다. 총 20종 341균주가 분리되었으며 균종별 분

리 비율은 Staphylococcus spp.가 254주(74.5%)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고 Streptococcus spp.가 67주(19.6%), E. 
coli 10주(2.9%) 순으로 분리되었다. Staphylococcus 
spp.에서는 Staph. hyicus가 137주(53.9%)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Staph. epidermidis가 30주(11.8%), 
Staph. aureus가 25주(9.8%), Staph. haemolyticus가 21
주(8.3%) 순으로 분리되었다. Sterptococcus spp.의 경

우 Strep. pneumoniae가 14주(2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Strep. sanguinis 13주(19.4%)로 많이 분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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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341 milk samples of 
nursing sow

Microorganisms No. of isolates (%) 

Staphylococcus spp. 254 (74.5)
 Staph. hyicus 137 (40.1)  
 Staph. epidermidis 30 (8.8) 
 Staph. aureus 25 (7.3)
 Staph. haemolyticus 21 (6.2) 
 Staph. simulans 16 (4.7)
 Staph. chromogenes 13 (3.8)
 Staph. warnei 7 (2.1)
 Staph. xylosus 5 (1.5)

Streptococcus spp. 67 (19.6)
 Strep. pneumoniae 14 (4.1)
 Strep. sanguinis 13 (3.8)
 Strep. ovis 10 (2.9)
 Strep. mitis/oralis 8 (2.3)
 Strep. dysequisimilis 8 (2.3)
 Strep. hyointestinalis 5 (1.5)
 Strep. suis 5 (1.5)
 Strep. thoraltensis 4 (1.2)

E. coli 10 (2.9)
Others 10 (2.9)

 Enterococcus spp. 7 (2.1) 
 Lactococcus spp. 2 (0.6)
 Aerococcus urinae 1 (0.3)

Total 341 (100.0)

항균제 감수성

모돈 유즙에서 분리된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12종의 약제 

중 cephalothin (88.0%)과 amikacin (85.3%), cefoxitin 
(82.4%) 등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으며, streptomy-
cin (10.0%), tetracycline (19.6%), kanamycin (33.1%)에
서 낮은 감수성을 보였다. 분리균 종에 따른 항균제 

감수성은 Staph. hyicus는 cephalothin (92.7%), cefoxitin 
(92.0%), amikacin (89.1%), enrofloxacin (81.1%)에서 

높은 감수성을 나타냈으며 streptomycin (11.7%), ka-
namycin (27.0%), tetracycline (30.7%)에서 내성을 나

타냈다. Staph. epidermidis는 cephalothin (96.7%)과 

amikacin (86.7%)에 대해서는 높은 감수성을 나타냈

지만,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성을 나타내

었다. Staph. aureus는 여러 약제에서 88.0∼100%의 

높은 감수성을 나타냈으나 gentamicin (76.0%)과 ka-
namycin (72.0%)에서는 중등도의 감수성을 나타내었

고, neomycin (40.0%), streptomycin (24.0%) 그리고 

tetracycline (16.0%)에서는 내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비교적 검출빈도가 낮았던 E. coli는 다약제 내성을 

나타내었다.

고    찰

양돈 산업에서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 전 

신생자돈의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이유 전 신생자돈의 사망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 생시체중, 산자수, 모돈의 건강상태, 분만틀 

형태, 보온상태, 분만사의 위생관리 등이 있으며, 이
유 전 자돈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증인 장염, 패혈

증 그리고 기타 여러 감염증 등이 중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Culter 등, 2006). 또한, 모돈의 유즙분비 부

전에 의한 신생자돈의 불충분한 우유 섭취 역시 포유

자돈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Klopfenstein 등, 
1999; Kemper와 Gerjets, 2009). 이러한 모돈의 유즙분

비부전 또는 유즙분비 정지는 국소 및 전신감염과 유

방염 등의 분만 전후 감염성 질병과 호르몬 불균형 

등의 비감염성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oss 등, 1981). 특히 신생자돈은 분만 후 모돈으로

부터 초유와 우유를 섭취하게 되며, 모돈의 유량과 

우유성분의 변화는 자돈의 증체량과 성장률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방염에 이환된 모돈에서

는 유량감소와 유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tschinger, 1999).
가축에서 발생하는 유방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주로 세균의 유방 내 감염에 기인한 

유선의 염증 반응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준

임상형 유방염은 유질 변화와 산유량 감소 등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속적으로 유즙으로 세균을 배출하게 

된다(남, 2010). 개의 경우 세균에 감염된 유선으로부

터 분비된 유즙을 통하여 배출된 세균이 신생자견에 

감염되어 세균성 질병 및 패혈증을 일으켜 자견의 사

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이 등, 2011). 따라서 모돈

이 유방염에 이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즙 내 세

균이 자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다. 이 연구에서는 분만 후 임상적으로 건강한 포유

중인 모돈의 유즙으로부터 세균의 분포를 알아보았

으며, 항생제 감수성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총 403 분방 중 260 분방에서 세균이 

분리되어 64.5%의 분리율을 보였다. Persson 등(1996)
이 건강한 모돈으로부터 채취한 유즙의 46%에서 무

유증을 모이는 모돈 유즙의 90%에서 세균이 검출되

었다고 하였으며, Kemper와 Gerjets (1999)는 각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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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341 milk samples of nursing sow

Microorganisms No. of 
isolate

No. of susceptible isolates (%)

AM AN CF ENO FOX GM K N OB S SXT Te

 Staph. hyicus 137 104
(75.9)

122
(89.1)

127
(92.7)

111
(81.0)

126
(92.0)

52
(38.0)

37
(27.0)

61
(44.5)

97
(70.8)

16
(11.7)

106
(77.4)

42
(30.7)

 Staph. epidermidis 30 13
(43.3)

26
(86.7)

29
(96.7)

21
(70.0)

23
(76.7)

13
(43.3)

7
(23.3)

16
(53.3)

12
(40.0)

2
(6.7)

12
(40.0)

3
(10.0)

 Staph. aureus 25 24
(96.0)

22
(88.0)

23
(92.0)

25
(100.0)

25
(100.0)

19
(76.0)

18
(72.0)

10
(40.0)

23
(92.0)

6
(24.0)

23
(92.0)

4
(16.0)

 Staph. haemolyticus 21 12
(57.1)

14
(66.7)

20
(95.2)

12
(57.1)

15
(71.4)

4
(19.0)

3
(14.3)

12
(57.1)

4
(19.0)

0
(0.0)

4
(19.0)

2
(9.5)

 Staph. simulans 16 11
(68.8)

12
(75.0)

14
(87.5)

8
(50.0)

10
(62.5)

7
(43.8)

6
(37.5)

10
(62.5)

11
(68.8)

0
(0.0)

10
(62.5)

4
(25.0)

 Staph. chromogenes 13 8
(61.5)

12
(92.3)

12
(92.3)

10
(76.9)

12
(92.3)

4
(30.8)

4
(30.8)

7
(53.8)

6
(46.2)

1
(7.7)

7
(53.8)

1
(7.7)

 Staph. warnei 7 5
(71.4)

6
(85.7)

6
(85.7)

6
(85.7)

6
(85.7)

6
(85.7)

3
(42.9)

5
(71.4)

5
(71.4)

2
(28.6)

6
(85.7)

2
(28.6)

 Staph. xylosus 5 3
(60.0)

5
(100.0)

4
(80.0)

4
(80.0)

4
(80.0)

3
(60.0)

2
(40.0)

2
(40.0)

3
(60.0)

1
(20.0)

2
(40.0)

1
(20.0)

 Strep. pneumoniae 14 7
(50.0)

11
(78.6)

11
(78.6)

1
(7.1)

5
(35.7)

3
(21.4)

0
(0.0)

1
(7.1)

0
(0.0)

0
(0.0)

4
(28.6)

2
(14.3)

 Strep sanguinis 13 11
(84.6)

13
(100.0)

9
(69.2)

13
(100.0)

11
(84.6)

7
(53.8)

12
(92.3)

11
(84.6)

11
(84.6)

0
(0.0)

13
(100.0)

1
(7.7)

 Strep. ovis 10 10
(100.0)

9
(90.0)

10
(100.0)

10
(100.0)

9
(90.0)

9
(90.0)

4
(40.0)

2
(20.0)

4
(40.0)

0
(0.0)

8
(80.0)

0
(0.0)

 Strep. mitis/oralis 8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8
(100.0)

7
(87.5)

4
(50.0)

1
(12.5)

2
(25.0)

3
(37.5)

1
(12.5)

 Strep. dys equisimilis 8 8
(100.0)

8
(100.0)

8
(100.0)

4
(50.0)

8
(100.0)

3
(37.5)

3
(37.5)

8
(100.0)

8
(100.0)

2
(25.0)

5
(62.5)

0
(0.0)

 Strep. hyointestinalis 5 1
(20.0)

4
(80.0)

3
(60.0)

3
(60.0)

2
(40.0)

4
(80.0)

0
(0.0)

1
(20.0)

0
(0.0)

0
(0.0)

3
(60.0)

1
(20.0)

 Strep. suis 5 4
(80.0)

5
(100.0)

4
(80.0)

5
(100.0)

4
(80.0)

4
(80.0)

2
(40.0)

1
(20.0)

2
(40.0)

0
(0.0)

4
(80.0)

2
(40.0)

 Strep. thoraltensis 4 1
(25.0)

1
(25.0)

1
(25.0)

2
(50.0)

2
(50.0)

0
(0.0)

1
(25.0)

2
(50.0)

0
(0.0)

1
(25.0)

1
(25.0)

0
(0.0)

 E. coli 10 4
(40.0)

7
(70.0)

6
(60.0)

4
(40.0)

4
(40.0)

1
(10.0)

1
(10.0)

4
(40.0)

3
(30.0)

1
(10.0)

2
(20.0)

1
(10.0)

 Enterococcus spp. 7 2
(28.6)

4
(57.1)

2
(28.6)

4
(57.1)

4
(57.1)

0
(0.0)

3
(42.9)

3
(42.9)

4
(57.1)

0
(0.0)

2
(28.6)

0
(0.0)

 Lactococcus spp. 2 2
(100.0)

2
(100.0)

2
(100.0)

2
(10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0
(0.0)

2
(100.0)

0
(0.0)

 Aerococcus urinae 1 1
(100.0)

0
(0.0)

1
(100.0)

1
(100.0)

1
(100.0)

1
(10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0
(0.0)

 Total 341 239
(70.1)

291
(85.3)

300
(88.0)

254
(74.5)

281
(82.4)

148
(43.4)

113
(33.1)

160
(46.9)

197
(57.8)

34
(10.0)

218
(63.9)

67
(19.6)

AM: ampicillin, AN: amikacin, CF: cephalothin, ENO: enrofloxacin, FOX: cefoxitin, GM: gentamicin, K: kanamycin, N: neomycin, OB: 
cloxacillin, S: streptomycin, SXT: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Te: tetracycline.

분방(흉ㆍ복부 3개 분방) 및 후분방(복부ㆍ서혜부 3
∼4개 분방)을 혼합하여 채취한 각각의 유즙에서 세

균 분리를 시도한 결과 무유증에 이환된 모돈(27마
리)과 건강한 모돈(29마리)의 유즙 모두에서 균이 검

출되었다고 하였다. Ross 등(1981)은 무유증을 나타낸 

13마리와 정상적으로 비유 중인 11마리의 모돈에 대

하여 부검한 후, 병리조직학적 관찰을 한 결과 7마리

(53.8%)와 4마리(36.4%)에서 유방염 병변이 관찰되었

다고 하였으며, 유방염 병소가 존재하지 않은 분방의 

유즙에서 역시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비록 병리 조직학적 관찰은 실시하지 않았

지만, 세균 분리율 등을 고려할 때 분만 후 포유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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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에서 준임상형의 유방염이 높은 수준으로 존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돈이 유방염에 이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즙 내 세균이 자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등, 2011). 오 등(2000)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자돈시기에서 발생하는 소화기계 질병이 

전체 질병의 50% 이상이고, 이중 세균성 원인이 약 

57%인 점을 고려하면 모돈이 유방염에 이환되지 않

았다고 하더라도 모돈의 유즙 내 세균 양상에 따라 

자돈의 생존율 및 증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한다.
포유 중인 모돈에서 유선 내 감염이 이루어진 분방

으로부터 주로 분리되는 세균은 그람음성간균(E. 
coli, Klebsiella spp., Enterobacter 및 Citrobacter)과 

Staphylococcus spp.와 Streptococcus spp. 등이며 주로 

그람음성간균이 포유중인 모돈의 유방염발생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s 등, 
1981; Persson 등, 1996; Kemper와 Gerjets, 2009). 이번 

결과에서는 Staphylococcus spp. (74.5%) Streptococcus 
spp. (19.6%)가 주로 검출되었으며 E. coli (2.9%) 및 

Enterococcus spp. (2.1%) 등은 소수 검출되어 검출빈

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Kemper와 

Gerjets (2009)은 유방염에 이환되지 않은 건강한 모

돈의 유선의 유즙에서 분리된 세균은 E. coli (44.8%)
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Enterococcus spp.(31.0%), 
Staph. aureus (10.3%), Staph. hyicus (10.3%) 순으로 

검출되었다고 하였으며, Ross 등(1981)은 E. coli, 
Strep. equisimilis 그리고 Staph. epidermidis가 흔히 분

리되는 세균이라고 하였다. 이번 결과에서는 Staph. 
hyicus (40.1%)가 가장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으며, 
Staph. epidermidis (8.8%), Staph. aureus (7.3%) 그리고 

Staph. haemolyticus (6.2%)  순으로 주로 포도상구균

속이 높게 검출되었으며, 그 외 Strep. pneumoniae 
(4.1)와 E. coli (2.9%)는 비교적 낮은 검출 빈도를 나

타내어 분리된 세균 속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사육 중인 건강한 포유 진돗개에서

도 Staphylococcus spp. 74.4%, Streptococcus spp. 9.6%
로 높게 나타났으나, E. coli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Haemophillus spp.가 분리되었으며, 그 중 가장 빈번

히 검출된 균종은 Staph. warneri 31.3%, Staph. aureus 
15.7%, Staph. arletttae 12% 순으로 높은 분리율을 나

타내었으며, 그밖에 Haemophillus spp. 10.8%, Staph. 
auricualris와 Strep. pyogenes 각각 6%, Staph. inter-
medius는 3.6% 분리되었다(이 등 2011). 이 등(2003)
은 전남, 충남지역의 준임상형 유방젖소목장에서 조

사한 결과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34.3%, 
Staph. aureus 12.1%, Streptococcus spp. 8.4%, Entero-
coccus spp. 4.2%, 그람음성간균 12.6%라고 보고하였

으며, 김 등(2003)은 경남 남부지방의 젖소를 대상으

로 임상형 유방염 유즙으로부터 분리한 세균의 분포

가 Staphylococcus spp. 31.0%, Streptococcus spp. 
31.0%, G(-) bacillus 14.6%, Corynebacterium spp. 6.0% 
그리고 Staph. aureus 5.6% 순으로 나타냈다고 하였

다. 또한, 젖염소의 유방염 원인균은 Staphylococcus 
spp. 82.6%, Streptococcus spp. 2.7%, 기타 14.7%로 보

고되어(윤 등, 2004) 축종, 지역, 사육환경 그리고 공

시동물 등에 따라 균의 분포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포유모돈의 유방

염이 주로 그람음성간균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유방염에 이환된 개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40.1%로 가장 많이 분리된 Staph. hyi-

cus는 포유자돈과 이유자돈에서 피부전반에 감염되

어 삼출성 표피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균으로 피

부감염은 심급성, 급성 그리고 아급성(국소감염)으로 

나타내고 (L'Ecuyer, 1966) 이병률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발성 관절염(Phillips 
등 1980)과 유산(Onet와 Pommer, 1991)을 일으킨 증

례도 있다. Staph. hyicus는 다양한 혈청형이 있으며 

혈청형에 따라 병원성의 차이를 보이며, 유래된 축종

에 따라서 혈청형과 독력이 다르게 나타내고 있다

(Wegner와 Skov-Jensen, 1992; 박과 박, 1997). Wegner
와 Skov-Jensen (1992)는 포유자돈의 피부에 존재하는 

Staph. hyicus는 주로 모돈의 생식기로부터 유래되는

데, 분만 후 자돈의 피부에 수직전파 되며, 독력의 유

무에 따라 자돈의 피부에 정상 세균총으로 존재하기

도 한다고 하였다. 이 등(2011)이 건강한 포유 진돗개

의 유선 내 세균감염 결과는 분만 및 포유 스트레스 

등 소인과 더불어 면역력의 감소 때문에 피부에 상존

하던 균이 유선 내 상행성 감염을 일으킨 것을 지적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Staph. hyicus 역시 성돈이

나 포유자돈의 피부에 상존하는 균으로부터 상행 감

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유즙으로부

터 분비되는 이 균의 병원성 등 포유자돈 및 모돈 감

염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즙으로부터 분리된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결과는 축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Thorup (2000)은 돼지에서 유방염의 중요한 원인균인 



모돈 유즙으로부터 분리한 세균의 분포 및 항균제 감수성 조사 367

대장균은 ampicillin, neomycin, gentamicin, enrofloxacin
에 감수성이 있고, streptomycin과 tetracycline에 내성

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대장균이 소수 검출된 이 

연구에서는 amikacin과 cephalothin에서 중등의 감수

성을 나타내었으며, 공시항균제 모두에서 내성을 나

타내었다. 젖소에서 분리된 대장균에 대하여 이 등

(2003)은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gentamicin, 
norfloxacin, cephazolin 등이 감수성이 있다고 하였으

며, 김 등(2003)은 G(-) bacillus에서 norfloxacin, cipro-
floxacin 등 새로이 개발된 항균제에서만 감수성을 나

타내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등(2003)은 젖소에서 주

요 유방염 원인균인 Staph. aureu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 및 Streptococcus spp.에 대한 감수성 있

는 항균제는 amoxacillin과 cephalosporin이었다고 보

고하였으며, 김 등(2003)은 경남지방의 젖소에서 분

리된 모든 세균에 대하여 cefroxime, amoxicillin, cefa-
zolin 등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분리된 모든 균종에서 cephalothin과 

amikacin, cefoxitin 그리고 enrofloxacin 등에서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가장 많이 분리된 Staph. 
hyicus의 경우 이들 항균제와 ampicillin, cloxacillin 및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등의 광범위 항균제에 

감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에 따라 감수

성 약제가 다른 것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항균제

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특히 항

균제 감수성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항균제를 선택 사

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양돈농

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tetracycline의 경우 젖소 유방

염에서 유래된 Staph. aureus에 대한 감수성이 62.8%
∼83.3% (강 등, 2001; 김 등, 2003; 이 등, 2003)를 나

타내어 비교적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으나, 이 연구

에서는 19.6%로 높은 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양

돈 산업에서 사료 첨가용 항생제로 광범위하게 사용

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임상적으로 건강한 포유 모돈의 유즙 내에서 

세균의 분포를 조사한 이 연구의 결과는 포유 중인 

모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방 내 감염의 예방과 

이유 전 신생자돈의 포유위생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이번 연구는 분만 후 유즙을 분비하는 건강한 모돈

을 대상으로 유선 내 세균 감염 양상을 파악하고 유

즙으로부터 분리된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을 조

사함으로서 포유중인 모돈의 위생관리를 통하여 자

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

시하였다. 모돈 42마리 567 분방에서 세균을 분리, 동
정 하였으며, 분리된 세균에 대해 총 12종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즙이 채취된 403분방 중 260분방에서 세균이 

분리 동정되어 64.5%의 분리율을 보였다. 균종별 분

리 비율은 Staphylococcus spp.가 254주(74.5%)로 가장 

많이 분리되었고 Streptococcus spp.가 67주(19.6%), E. 
coli 10주(2.9%), Enterococcus spp. 7주(2.1%), Lacto-
coccus spp. 2주(0.6%) 그리고 Aerococcus urinae 1주
(0.3%)가 분리되었다. 분리된 Staphylococcus spp. 254
주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분리된 균종은 Staph. hyicus
로 137주(53.9%)가 분리되었으며, Staph. epidermidis
가 30주(11.8%), Staph. aureus가 25주(9.8%), Staph. 
haemolyticus가 21주(8.3%), Staph. simulans가 16주
(6.3%), Staph. chromogenes가 13주(5.1%), Staph. war-
nei 및 Staph. xylosus가 각각 7주(2.8%)와 5주(2.0%) 
분리되었다. Streptococcus spp.는 Strep. pneumoniae 
(14주, 4.1%), Strep. sanguinis (13주, 3.8%) 및 Strep. 
ovis (10주, 2.9) 순으로 분리되었으며, E. coli (10주, 
2.9%)가 소수 분리 되었다. 

 분리 세균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12종의 약

제 중 cephalothin (88.0%)과 amikacin (85.3%), cefox-
itin (82.4) 등이 80%이상의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었

으며, streptomycin (10.0%), tetracycline (19.6), kanamy-
cin (33.1%)에서 낮은 감수성을 보여 내성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포유중인 모돈의 유방내 세균감염 

예방과 포유위생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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