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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8-months-old young Maltese bitch was presented for investigation of anorexia and occasional 
vomiting. The body weight was 2 kg. Abdominal sonography demonstrated abnormal enlargement of 
uterus. The dog had been clinically and pathologically examined. Also, ovariohystectomy was per-
formed. Staphylococcus aureus was identified in the pus-like materials of the uterine lumen. This case 
was confirmed as pyometra induced by Staphylococcus aureus. Gross examination of the dissected ute-
rus revealed enlarged uterine horn, which had yellowish or brownish pus-like materials in the lumen. 
Also, there was several segments formation between the enlarged areas of left and right uterine horns. 
Histopathologically, endometritis and necrosis were present in uterine wall. The bitch made a complete 
recovery following an ovariohystectomy. This case was spontaneous pyometra induced by Staphylo-
coccus species. On our knowledge, this is a very rare report of pyometra occurrence in young dog and 
Staphylococcus species-induced pyometra. This study may provide a valuable data on the study of ca-
nine pyome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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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궁축농증(pyometa)은 6세 이상의 노령견에서 발

정 4∼10주에서 다발하며 질 분비물(vaginal dis-
charge)이 특징적으로 배출되는 개방형과 배출되지 

않는 폐쇄형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tone, 2003). 병
리기전으로서 기능황체기 동안의 progesterone의 과다 

자극(Blendinger 등, 1997), estrogen의 progesterone 상
승작용(Felderman과 Nelson, 1989). 자궁내막 증식과 

자궁내막의 병적 변화(Stone, 2003), E. coli 등의 2차

적 세균 감염(Wadås 등, 1996)이 원인으로서 작용하

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궁축농증의 증

상은 침울, 식욕부진, 다음, 다뇨, 구토, 복부팽만, 설
사 등이 있으며, 후기에는 패혈성 쇼크(septicemic 
shock)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Stone, 2003). 개방형 자

궁축농증에서는 혈액이 섞인 화농성 음문 분비물이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폐쇄형 보다 예후가 좋은 편이

다(Stone, 2003). 자궁축농증의 진단방법으로는 복부

촉진,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혈액학적 분석 등이 

알려졌다. 자궁축농증의 치료방법 중 약물치료는 임

상증상이 가볍고 전신증상이 없는 개방형에서 축주

가 환축견의 번식능력 유지를 원하면 prostagland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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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diological photograph of abdominal swelling uterus.

항생제 등을 사용하여 내과적 치료로 적용될 수 있으

나, 권장사항으로 수술처치로서 난소자궁절제술(ova-
riohystectomy)을 시행하는 것이 환축의 예후에 좋다

(Stone, 2003).
자궁축농증은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세균이 관여

하나 경우에 따라 2종류 이상이 감염될 수도 있으며 

(Memon과 Mickelsen, 1993), 주요 원인균으로 고양이

에서는 Escherichia (E.) coli가 가장 빈번히 검출되며 

그 이외에 Staphylococcus (Staph.) spp., Streptococcus 
(Strep.) spp., Klebsiella spp., Pseudomonas (P.) spp. 그
리고 Moraxella spp. 등이 보고되고 있다(Kenny 등, 
1987). 개에서도 대부분 감염은 E. coli에 의해 일어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원인 병원체들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Tsumagari 등, 2005). 더욱

이 병원체 감염증은 국가별로 호발하는 병원체 종류

가 다르다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발병률이 높고 그 임상적 종말도 치명적인 

자궁축농증의 유발 병원체에 대한 국내 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증례에서는 식욕부진과 구토 증상을 가진 8개

월령의 말티스 암컷에서 발생한 Staph. aureus 감염에 

의해 자궁축농증 발병 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충무동물병원에 내원한 8개
월 말티스 암컷으로 식욕부진, 다음 그리고 간헐적 

구토와 같은 임상증상을 보였다. 환축은 발정과 출산

을 경험하지 않았다. 환축의 임상증상은 3주 전부터 

경미하게 시작되어 내원 당시까지 계속하여 그 병증

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신검사 및 혈액소견

직장체온 측정과 복부촉진을 수행하고 혈액을 채

취하여 혈구수 검사와 혈액생화학 검사를 수행하였

으며,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rapid test kits (SD Inc., 
Korea)를 사용하여 parvovirus, distemper 그리고 heart-
worm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다. 복강 내 장기의 이

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을 lateral po-
sition에서 수행하였다.

초진 시 직장체온 측정 결과 40oC로 매우 높았으

며, 심박동과 호흡수는 정상이었고, 복부촉진 시 통

증을 호소하였다. 전염성 질환에 대한 rapid test kits 
(SD Inc., Korea) 결과 parvovirus, distemper 및 heart-
worm 모두 음성으로 감염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혈구수 검사 결과 WBC 81.6 (103/ml), RBC 6.45 
(106/ml), PCV 38.1%, Hb 12.1 g/dl 그리고 MCV 62.2 
fl로 백혈구 수치가 높게 나와 공시동물의 염증 진행

과 이로 인한 발열이 추정되었다. 혈액생화학검사 결

과 ALP 583 U/L, ALT 54 U/L, Alb 2.8 g/dl, TP 8.7 
g/dl, Glu 203.0 mg/dl, BUN 35.1 mg/dl 그리고 crea 1.6 
mg/dl이었다. ALP 수치가 증가되어 환축의 간기능 저

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강 내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촬영을 lateral position에서 

수행한 결과 복강 내 자궁의 종대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종대된 자궁에 의해 소장이 밀려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1).

수술 및 육안검사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자궁축농증으로 진단된 환

축에 대하여 축주와의 협의로 난소자궁적출술을 실

시하였다. 외과적 난소자궁적출술을 통하여 적출된 

난소와 자궁은 육안관찰을 수행하였다. 외과적 난소

자궁적출술을 통하여 적출된 자궁은 육안적으로 좌․
우측 자궁각이 종대된 소견을 보였다(Fig. 2A). 종대

된 자궁 내에는 황갈색의 내용물이 가득 차 있었다

(Fig. 2B).

병원체 검사

적출된 자궁을 무균적으로 절개하여 자궁 내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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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of swelling uterus removed by ovariohystectomy. (A) Swelling uterus (black arrows). (B) Pus-like materials in the lumen of 
uterus.

Fig. 3. Gel electrophoresis of the Multiplex PCR-amplified DNA 
fragments for the detection of pathogenic bacteria in uterine 
sample. PCR product size was 406 bp, which was identified 
as Staphyloccocus aureus (lane7). Lane M: DNA marker 
(100 bp DNA ladder), 1: Listeria monocytogens, 2: Strepto-
coccus agalactiae, 3: Enterobacter sakazakii, 4: Escherichia 
coli, 5: Vibrio parahaemolyticus, 6: Salmonella spp., 7: 
Staphylococcus aureus, 8: Pseudomonas fluorescens.

있는 내용물 일부를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Gram 염색

을 한 결과 구형의 Gram 양성 세균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병원체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분자생물학적 진

단법으로 Chiang 등(2012)이 제시한 primer를 이용하

여 Listeria monocytogens, Strep. agalactiae, Enterobac-
ter sakazakii, E. coli, Vibrio parahaemolyticus, Salmo-
nella spp., Staphy. aureus 그리고 P. fluorescens를 동시

에 검출할 수 있는 multiplex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였다. 적출한 자궁 내에서 무균적으로 

채취한 내용물 1 g을 AccuPrep Genomic DNA ex-
traction kit (Bioneer Corporation, Kore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는 Tris-EDTA buffer (pH 8.0)로 농도에 맞게 분

주한 후 PCR amplification에 사용될 때까지 20oC에 

저장하였다. PCR 검사를 위하여 추출된 Template 
DNA (50 ng)와 20 pmol의 각 primer가 PCR mixture 
tube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Corp., Korea)에 

분주하였다. PCR mixture tube (AccuPower PCR 
PreMix; Bioneer Corp., Korea)는 Taq DNA polymerase 
2.5 U, 250 μM 농도의 각각의 deoxynucleoside triphos-
phate, 10 mM Tris-HCl (pH 8.3), 40 mM KCl, 1.5 mM 
MgCl2 그리고 gel loading dye가 포함된 제품이었다. 
최종 반응 volume을 distilled water를 이용하여 50 μl
로 조정하였다. 반응조건은 94oC에서 5 분간 pre-de-
naturation을 실시한 후 94oC에서 20 sec, 58oC에서 20
초, 72oC에서 20초를 35주기로 시행하고 마지막으로 

72oC에서 7분간 post-polymerization 단계를 거쳐 반응

을 마무리한 후, 분석이 이루어질 때까지 4oC에 보관

하였다. PCR 반응은 My Genie 32 Thermal Block PCR 

(Bioneer, Korea)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PCR 반응 

후 각 sample (8 μl)들은 2 μl loading buffer와 혼합한 

후 0.5 mg/ml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Multiplex PCR assay를 수행한 결과, 이번 증례의 

적출된 자궁 내용물로부터 추출된 DNA가 특이적으

로 증폭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CR 결과 2% agarose 
gels에서 406 bp 크기의 황색포도상구균에 특이적인 

증폭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병리조직학적 소견

적출된 난소와 자궁은 육안 검사 후 10% 중성완충 

포르말린용액(neutral buffered formalin)에 고정하였다. 
고정이 완료된 조직들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파라핀 포맷한 후, 4 μm 
두께로 절편하여 H&E 염색 후 병리조직학적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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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pathological findings of uterus. Necrotic lesions were 
observed in the endometrium. H&E stain. ×40. Bar=200 μm.

를 수행하였다.
난소와 자궁의 병리조직 검사 결과 난소의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자궁은 내막의 괴사, 염증세포 침

윤 그리고 내막상피의 탈락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4).

치료 및 예후

환축은 마취 회복 후 항생제와 소염제를 기본으로 

1주일간의 입원 및 처치를 받았다. 수술 후 1주일간

의 처치를 하며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식욕회복 

및 구토의 개선 등으로 환축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

다.

고    찰

이번 연구의 결과 어린 말티스에서 발생한 자궁축

농증의 화농원인균으로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관여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궁축농증은 6세 이상의 노령

견에서 다발한다(Stone, 2003). 이 연구의 환축은 8개
월령으로 어린 연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발정과 출

산경험이 없었다. 이 연구의 자궁축농증은 어린 연령

에서 발생한 매우 드문 증례이다. 외국의 경우에 개

의 자궁축농증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대장균이 대

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sumagari 등, 
2005). Coggan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자궁축농증

에 이환된 개의 자궁 내용물로부터 병원체 분리 결

과, E. coli (76.6%), Klebsiella spp. (4%), Citrobacter 
spp. (3%), Pseudomonas spp. (2%), Staphylococcus spp. 
(5%), Salmonella spp. (2%), Proteus spp. (2%), 
Streptococcus spp. (2%), Morganella spp. (1%), 
Corynebacterium spp. (1%)가 분리되었다고 하였다. 
Shambulingappa 등(2010)은 유산된 개의 태아에서 균 

분리 연구결과 E. coli (38.46%), Strep. canis (38.46%), 
Staph. epidermedis (15.38%), Staph. aureus (7.69%)가 

분리되었다고 하였다. 국내 자궁축농증에 이환된 개

의 원인 병원체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는 현

재까지 없는 실정이며 이 연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이 자궁축농증 유발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향

후 국내 현황 조사를 수행하여 외국의 자료와 비교분

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궁축농증의 치료는 내과적 및 외과적 방법이 있

다. 내과적인 치료방법은 prostaglandin과 항생제 등을 

이용하는 것이며, 외과적인 방법은 난소자궁적출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자궁축농증의 치료법으로 권장 사

항은 외과적 난소자궁적출술이지만, 현장에서 종종 

축주의 수술에 대한 두려움 또는 향후 번식계획 때문

에 내과적 치료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내과적 

치료를 수행하여야 할 때 원인 병원체의 확인은 치료

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소동물임

상 분야에서 원인병원체의 분리동정은 시간과 경제

적인 문제 때문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자

궁축농증 원인 병원체 현황을 알 수 있으면, 국내 주

요 원인 병원체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 치료의 

지침을 세울 수 있고 소동물 임상분야에서 자궁축농

증의 내과적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자궁축농증의 원인균으로 대장균이 아닌 황

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의 자궁축농증의 

원인균 분포와 국내 현실의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추

정되었고 향후보다 많은 조사를 통하여 국내 개의 자

궁축농증 원인균 분포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    론

이 증례는 8개월령의 말티스에서 발생한 폐쇄형 

자궁축농증으로 발정과 출산 경험이 없는 어린 개에

서 발생한 자궁축농증 예이다. 난소자궁적출술을 실

시하고 관찰한 적출된 자궁은 육안적으로 좌·우측 자

궁각의 종대와 내강에 황갈색의 내용물이 가득 차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리조직학적으로 자궁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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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괴사, 염증세포 침윤 그리고 내막상피의 탈락 소

견이 관찰되었다. 자궁의 화농 원인균을 알아보고자 

종대된 자궁 내용물에 대한 그람염색을 실시한 결과, 
그람양성 구균임을 알 수 있었고, 병원체 종류를 확

인하기 위한 multiplex PCR의 결과 이번 증례의 자궁

축능증 원인균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되었다. 이
번 연구자들은 향후보다 많은 조사를 통하여 국내 개

의 자궁축농증 원인균 분포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 개에서 자궁축농증의 발생 원인의 규명과 연령

에 따른 자궁축농증 발병이 화농원인균의 종류와 상

관성이 있는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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