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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roprevalence of paratuberculosis in Korean cattle in 
western Jeonbuk area. From February 2012 to January 2013,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2,606 
Korean cattle of 263 farms. As a result, 60 (2.3%) heads of 46 (17.5%) farms were positive on the 
ELISA test for paratuberculosis. Based on regional analysis, 18 (19.6%) out of 92 farms and 24 (2.5%) 
out of 941 heads in Iksan area, 28 (22.0%) out of 127 farms and 36 (2.8%) out of 1,291 heads in 
Kimje area were positive but samples from Gunsan area were all negative. According to scale breeding, 
small scale (below 50 heads) breeding showed the most high prevalence rate compared to middle (50 
to 99 heads) or large (over 100 heads) scale breeding.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number of heads 
and paratuberculosis prevalence, some additional analysis would be required in further, 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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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요네병(Johne's disease)은 Mycobacterium avium sub-
species paratuberculosis (MAP)에 의해 반추류에서 만

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병으로(Thorel 등, 1990) 국내

에서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MAP
는 그람양성 항산성균으로 성장속도가 느리며 제한 

효소적 분석으로 소, 염소, 사슴, 카멜리드에 감염되

는 cattle type(C)과 양에 감염되는 sheep type(S)로 분

류되며 교차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Collins 
등, 1990; Ris 등, 1987). 요네병은 독일의 Johne과 

Frothingham (1895)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Twort와 

Ingram (1912)이 M. paratuberculosis를 처음 분리하였

으며, 한국에서는 이 등(1982)이 강원도 대관령 목장

의 수입 젖소에서 임상형 요네병을 보고한 후 Jeon 
등(1984)이 젖소에서 요네병 균을 분리하였다.  
  요네병은 만성의 설사 및 쇠약, 장점막의 비후를 

주 증상으로 하며 젖소에서 유질 및 유량의 감소와 

수태율 저하, 유방염을 보이는 준임상형과 만성설사, 
쇠약으로 폐사도 가능한 임상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분만과 영양결핍 등의 스트레스와 과다한 우유 생산, 
기생충 감염, 밀사 등의 면역기능 저하 시 발생이 급

증하며 뚜렷한 임상증상 없이 오랜 잠복기를 거쳐 질

병이 진행되며 장내 영양 흡수억제를 일으켜 병원체

가 지속적으로 분변에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된 목장

은 근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적 

피해를 주는 만성질병의 하나로 규정하는 질병이다

(Tiwari 등, 2006). Whitlock와 Buergelt (1996)는 MAP
의 감염을 4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초기 silent infection
으로 송아지에서 2살까지로 임상증상이 없는 불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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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시기로 검출을 위해서 검사비용이 많이 소요되

며 johnin skin test, gamma-interferon test, cell mediated 
response (CMI) 등의 검사법도 MAP와 다른 환경 

Mycobacterium spp.와 감별이 어려워 실험실 검사로 

균의 증명이 어려운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로 sub-
clinical infection으로 임상증상은 나타내지 않으나 검

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검사법으로 검출과 일부 감

염 소는 분변 배양도 가능하며 환경 및 농장의 다른 

가축의 오염과 일부 동물은 분변 배양에서 음성이라

도 분변으로 균을 배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로 

clinical infection으로 처음 임상증상은 점차적인 체중 

및 유량이 감소하며 물 섭취가 증가하고 설사가 지속

하거나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식욕과 심박동

수, 호흡, 체온 등은 정상이다. 대부분 동물이 분변에

서 세균이 배양되며 혈청 중 항체 양성률이 증가하며 

생산성 감소로 인하여 subclinical infection단계에서 

도태되어 10∼15%의 감염축만이 사육된다. 마지막으

로 advanced clinical infection으로 임상적 감염축으로 

허약, 수척, 심한 설사로 저단백혈증, 하악의 부종

(bottle jaw) 등이 나타나며 빠른 상태로 질병이 악화

된다(Mckenna 등, 2006; Tiwari 등, 2006).  
  일부 국가에서는 네오스포라, 요네병, 류코시스, 바
이러스성 설사병을 젖소의 생산성과 잠재적 경제 손

실의 위험 질병으로 지정하여 검사와 근절을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Hendrick 등, 2005; Van Leeuwen 등, 
2001, 2006). 국내의 가축 검진은 젖소 위주로 결핵, 
브루셀라, 류코시스 등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나 한우는 브루셀라 위주의 검진이 실시되고 있어 

질병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최근 대규모 한

우 농가에서 육종, 당대 및 후대검정 사업과 HACCP 
인증을 획득하려는 농가에서 질병 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요네병은 다른 질병에 비해 감염실태 및 발생

의 근거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결핵 

및 브루셀라 양성축 살처분과 양성농가에 대한 근절

정책을 추진하나 요네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

정은 되어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이 모호하여 

농가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검

사방법이 개발되면서 혈청학적 검사가 용이하여 졌

고 원인체의 확인도 분자생물학적 접근 등이 다양하

게 시도되고 있으므로 대단위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검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전북 서부지역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요네병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파악하여 농

가 방역지도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손

실을 방지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전북 서부지역 한우의 요네병 감염실태를 조사하

기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브루셀라 

검사 의뢰된 24개월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익산, 김
제, 군산의 한우 농가 263호 2,606두의 혈청을 검사 

전까지 −20oC 냉동 보관하여 혈청검사에 사용하였

다. 

ELISA 검사

  Mycobacterium avium subspecies paratuberculosis ELISA 
kit (Labor Diagnostik, CATTLETYPE MAP Ab, Germany)
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가
검 혈청 10 μl를 혈청 희석액 190 μl로 20배 희석하여 

120분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항원이 코팅된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100 μl 분주 후 shaking하여 실온에서 30
분간 배양한 후 300 μl의 세척액으로 3회 세척하고 

Anti-IgG-HRP Conjugate 100 μl를 분주한 후 실온에서 

30분 배양하여 세척액으로 3회 세척하여 100 μl의 

TMB substrate를 분주하여 실온에서 10분 배양 후 

100 μl의 stop solution을 분주하여 ELISA reader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플레이트는 표준 

양성과 표준 음성을 포함했으며 검사결과는 Sample 
to Positive (S/P) ratio로 표현하여 혈청의 S/P ratio 0.4 
미만은 음성, 0.4 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지역별 양성률

  전북 서부지역 한우 농가 263호 2,606두에 대해 

ELISA kit를 사용하여 요네병 항체검사 결과 46호
(17.5%), 60두(2.3%)가 양성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군산

은 전 두수 음성, 익산은 92호, 941두 중 18호(19.6%), 
24두(2.5%), 김제는 127호, 1,291두 중 28호(22.0%), 
36두(2.8%)에서 양성으로 나타났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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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ositive rate of M. paratuberculosis antibody in Korean cattle farms and heads in western Jeonbuk areas

Area
No. of  farms No. of  heads

Tested Positive (%) Tested Positive (%)

Iksan 92 18 (19.6) 941 24 (2.5)
Gimje 127 28 (22.0) 1,291 36 (2.8)
Gunsan 44 0 (0.0) 374 0 (0.0)
Total 263 46 (17.5) 2,606 60 (2.3)

Table 3. The positive rate of M. paratuberculosis antibody in breeding scale of heads

Regions
Positive/Heads (%)

1∼9 10∼29 30∼49 50∼99 100∼199 200∼299 300∼399 ＞400

Iksan 2/14 6/155 8/157 5/314 3/194 0/67 0/40
Gimje 1/25 7/196 10/169 8/323 5/355 2/128 0/75 3/20
Gunsan 0/19 0/50 0/67 0/96 0/128 0/14
Total 3/58 (5.2) 13/401 (3.2) 18/393 (4.6) 13/733 (1.8) 8/677 (1.2) 2/209 (0.9) 0/115 (0.0) 3/20 (15.0)

Table 2. The positive rate of M. paratuberculosis antibody in breeding scale of farms 

Regions
Positive/Farms (%)

1∼9 10∼29 30∼49 50∼99 100∼199 200∼299 300∼399 ＞400

Iksan 2/8 4/17 5/16 5/29 2/16 0/4 0/2
Gimje 1/19 6/20 6/16 7/32 5/27 2/8 0/4 1/1
Gunsan 0/4 0/8 0/7 0/12 0/11 0/2
Total 3/31 (9.7) 10/45 (22.2) 11/39 (28.2) 12/73 (16.4) 7/54 (13.0) 2/14 (14.3) 0/6 (0.0) 1/1 (100.0)

사육 규모별 양성률

  사육 규모별 양성률은 10두 미만 31호 58두 검사 

중 3호(9.7%), 3두(5.2%), 10∼29두 미만 농가 45호 

401두 중 10호(22.2%), 13두(3.2%), 30∼49두 미만 농

가 39호 393두 중 11호(28.2%), 18두(4.6%), 50∼99두 

미만 73호 733두 중 12호(16.4%), 13두(1.8%), 100∼
199두 미만 54호 677두 중 7호(13.0%) 8두(1.2%), 200
∼299두 미만 14호 209두 중 2호(14.3%), 2두(0.9%)가 

양성이었으며 200∼399두 미만 6호 115두는 모두 음

성이었으며 400두 이상 1농가 20두에서는 3두(15.0%)
가 양성이었다(Table 2, 3).

고    찰

  2012년 가축 사육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의 한ㆍ육우 

사육농가는 15,095호 374천두로 농가당 24.7두, 2005년 

16,755호 207천두 농가당 12.4두에 비해 두 배로 증가

하였다. 전북의 사육 규모별 농가를 보면 10두 이하

가 7,167호(47.4%) 28천두(7.7%), 10∼29두는 4,381호
(29.0%) 74천두(20.0%), 30∼49두는 1,631호(10.8%) 61
천두(16.4%), 50∼99두는 1,263호(8.3%) 87천두(23.3%), 
100두 이상은 653호(4.3%) 121천두(32.4%)로 분포되

어 있다. 즉 10두 이하 사육 호수는 47.4%이나 사육 

두수는 100두 이상 규모의 농가에서 32.4%가 사육되

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농가당 사육두수의 증가는 

대단위 사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발생 가

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비한 사양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한우 및 젖소를 대상으로 검

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요네병은 의뢰 농가를 위주

로 실시되며 양성축 발생 시 사후관리와 대책이 미흡

하여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요네병의 진단은 소장 

회맹부나 림프절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세균 배양을 

이용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숙련도와 배양에 어려

움이 있어서 요닌 진단과 같은 면역학적 반응검사와 

gene probe 및 감마인터페론, PCR 검사 등이 연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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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가축에서의 대단위 검사는 상업용 ELISA 
kit를 이용한 조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ollins 등 2005; Lee 등, 2009; Kim, 2010). 
  Chu 등(2007)이 전북 익산과 군산지역의 젖소 52농
가 260두를 대상으로 요네병 검사를 하여 22농가

(42.3%) 35두(13.5%) 항체 양성이었고 익산은 16호 

중 34호(47.0%) 165두 중 26두(15.7%), 군산은 18호 

중 6호(33.3%) 95두 중 9두(9.4%)이었으며 사육 규모

에서 19두 이하 15.0%, 20∼49두 16.9%, 50∼99두 

11.8%, 100두 이상 12.5%, Kim 등(2002)은 강원지역 

젖소 2,261두를 ELISA 검사로 374두(16.4%) 162호 중 

109호(67.3%)가 양성이었고, Park 등(2007)이 울산지

역 젖소의 ELISA 검사로 452두 중 24두(16.4%)가, 24
호 중 6호(25.0%)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

다. Lee 등(2009)이 경북 동부지역 조사한 결과를 보

면 젖소는 27호 중 6호(22.0%) 363두 중 25두(6.9%) 
한우는 114호 중 8호(7.0%), 281두 중 19두(6.8%)의 

항체 양성률과 젖소 사육규모 30두 이하에서 44.4%, 
한우는 10두 이하에서 25.0% 10∼30두에서 4.4%로 

조사되어 사육 규모별 감염률의 차이를 확인하였으

며 영세농장의 양성률이 높은 이유를 사육우의 회전

이 느리고 사육 시설 미비와 방역 의식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Jeon 등(2009)은 젖소의 집합유 검사로 57호 중 3호
(5.2%), 254두 중 13두(5.1%)로 비교적 낮은 양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시료의 차이에 의한 양성률의 차이로 

생각하며 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젖소에 비해 한

우의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전북 서부지역의 한우는 263호 중 

46호(17.5%) 2,606두 중 60두(2.3%)가 양성이었으며 

지역별로 군산에서는 양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익

산은 92호 중 18호(19.6%), 김제는 127호 중 28호
(22.0%)로 나타나 농가별 양성률은 비교적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두수별로는 익산 941두 중 24두
(2.5%), 김제 1,291두 중 36두(2.8%)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육 규모별에서 30∼49두 농가에서 28.2%로 

양성률이 가장 높았고, 100두 이상의 사육 농가 75호 

중 10호(13.3%)에서도 양성이 확인되었다. 검사 두수

로 보면 1∼9두 사육농가에서 58두 중 3두(5.2%), 30∼
49두 393두 중 18두(4.6%)로 조사되어 50두 이하 규

모의 사육농가에 대한 질병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요네병 발생은 2009년 10호 32
두, 2010년 17호 44두, 2011년 15호 41두, 2012년 21

호 86두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질병 전파 차단

을 위한 방역대책이나 농가 지도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아 앞으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한 대책들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한우 번식우와 당

대 및 후대 검정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20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전북 서부지역의 

한우 263호, 2,606두에 대한 요네병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46호(17.5%) 60두(2.3%)이었으며, 지역별로 군

산은 양성농가가 없었으나 익산은 92호 중 18호
(19.6%) 941두 중 24두(2.5%), 김제 127호 중 28호
(22.0%) 1,291두 중 36두(2.8%)가 양성으로 조사되었

다. 사육규모별로는 30∼49두 39호 중 11호(28.2%) 
393두 중 18두(4.6%)로 다른 사육규모에 비해 높은 

항체 양성률을 보였으며 전체 양성 46호 중 50두 이

하 24호(52.2%), 50∼99두에서 12호(26.1%), 100두 이

상 10호(21.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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