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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PRDC) continues to be a significant economic problem to the 
swine industry. In order to elucidate the etiology of PRDC including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disease syndrome virus (PRRSV), swine influenza virus (SIV), 
Mycoplasma hyopneumoniae (MH), Pasteurella multocida (PM) and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APP) in Namwon, the 455 lung samples were randomly collected from slaughtered pigs, examined 
gross lesions indicative of respiratory disease of lung and classified the lung lesio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lung lesions. Two hundred pigs lung tissues with pneumonic lesions were examined for 
pathogen by PCR. As a result, the numbers of pneumonic lesions were 357 (78.5%), mean pneumonic 
score (mean±SD) was 2.03±0.90 and the highest gross lesion according to stages was 1 (11∼20%). In 
detection of pathogens, PCV2, PRRSV, SIV, MH, APP and PM were positive in 76.5%, 5.0%, 6.0%, 
9.0%, 4.5% and 6.0%, respectively and PCV2-MH was the most detected causative pathogens of PRDC 
in co-infection. In the serological test for PRRSV, PCV2, MH, APP2, APP5, HP and PM, showed high 
antibody positive rates 93%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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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 양돈 산업은 외부적으로는 한-EU, 한-미, 한-
칠레 FTA에 의한 수입 개방, 사료곡물 및 원자재 가

격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돼지열병, 구제역을 비롯한 소모성질병과 생산성 향

상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2005년 대비 2010년 돼

지 사육농가 수가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1,000
두 미만의 사육농가는 약 5분의 3으로 축소되어 소규

모 농가들이 대폭 감소하였다(대한한돈협회, 2012a). 
또한, 1,000∼5,000두 규모의 농가를 주축으로 형성되

고 있으며, 5,000두 이상의 농가들이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어, 사육규모의 대형화 및 기업형의 전업형체

의 경향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대한한돈협회, 
2012a). 이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점은 질병의 발생 경

향이 단일감염이 아닌 복합감염 양상을 나타내는 것

으로 보여지며, 특히 이런 사육환경은 밀사와 환기불

량 등으로 호흡기질병의 만성화 및 혼합감염이 발생

하며, 이에 따른 발육불량, 사료효율감소, 식욕부진, 
기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생산력 저하를 초래

하여 양돈 경영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Lee 등, 1999; Brockmeier 등, 2002). 
  질병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병원체 간의 상

호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여러 병원체가 감염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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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호흡기면역계에 변화를 주게 되어 질병을 더욱 더 

심화시키게 된다(Brockmeier 등, 2002). 돼지호흡기복

합증후군(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PRDC)은 

호흡기질병의 복합감염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새

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주요 바이러스 원인체로는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porcine circovirus type 2 (PCV2), swine in-
fluenza virus (SIV) 등이 있으며, 세균으로는 Myco-
plasma hyopneumoniae (MH), Actinobacillus pleuro-
pneumoniae (APP), Pasteurella multocida (PM) Haemo-
philus parasuis (HP), Streptococcus suis 등이 있다(Op-
riessnig 등, 2011; Hansen 등, 2010; Harms 등, 2002). 
이 원인체 중 PRRSV, MH, SIV가 PRDC의 임상증상

을 보이는 10∼22주령의 돼지에서 가장 많이 분리된

다고 보고되어 있다(Van Reeth 등, 1996; Thacker 등, 
2001). 또한, 이유 후 전신성 소모성 증후군(postwean-
ing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PMWS)의 주요 

원인체로 알려진 PCV2가 PRDC 병변에서 분리되어 

PRDC의 주요 일차적 원인체임이 밝혀졌다(Harms 등, 
2002). 이런 세균 및 바이러스의 감염과, 환경, 사육

조건 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심한 호흡기 

질병을 일으켜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

다. 그러므로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양돈장별 상재성 질병을 검사하여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도축장의 출하돈을 대상으로 병변을 조사하는 

slaughter check를 활용하여 양돈장에 상재하고 있는 

질병을 감시하고, 이를 농가지도와 사양관리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는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Christensen과 Cullinane, 
1990; Fraile 등, 2010; Sanchez-Vazquez 등, 2011; Holt 
등 2011; Merialdi 등, 2012; Kim 등, 2011a, 2011b; Lee 
등, 1999; Lee 등 2011; Woo 등, 2010; Chu 등, 2006). 
  이번 연구는 남원지역 양돈농가에서 출하된 도축돈

을 대상으로 slaughter check 방법을 활용한 육안적 병

변 및 항원검사를 통한 상재된 호흡기질병에 대한 현

황을 파악하고 혈청검사를 병행하여 농가지도와 사양

관리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전북 남원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2012년 9월에서 

12월에 남원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 455두를 대

상으로 폐 육안적 검사를 하고, 이 중 200두를 선정

하여 폐림프절 및 폐조직을 채취하여 냉동보관 후 실

험에 사용하였으며, 동일 농가의 출하돈 10두에 대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검사에 사용하였다.

육안적 검사

  폐렴병변의 정도는 김(1998)과 Pointon 등(1999)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병변지수는 좌․우 첨엽 및 

좌․우 심장엽, 중간엽에 각각 10%의 비중을 주고 좌․
우 횡격막엽은 각각 25%씩 총 100% 비율로 환산하

여 폐병변의 크기가 0%인 것을 0, 1∼10%인 것을 1, 
11∼20%인 것을 2, 21∼30%인 것을 3, 31∼40%인 것

을 4, 41% 이상인 것을 5로 분류하였다. 흉막염과 흉

막폐렴을 동반한 병소는 폐렴으로 구분하지 않고 별

도로 흉막염 및 흉막폐렴으로 표시하였다. 폐엽간 유

착, 폐엽과 흉벽, 심낭막, 종격동 등과의 유착을 표시

하였고, 흉막폐렴은 배면 횡격막엽의 출혈성 괴사, 
농양병소, 국소성 흉막염 등의 특이병변 유무를 표시

하였다.

PCR 검사

  남원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돼지 455두에 대하여 

육안적 검사를 하고, 이 중 병변을 보인 200두의 폐

에 대하여 폐조직 및 폐림프절을 균질화하여 5% 
PBS로 부유 후 원심분리하였으며, 상층액을 채취하

여 Viral Gene‑spin Viral DNA/RNA Extraction kit 
(iNtRON, Korea) 및 ExiPrep 16 automated nucleic acid 
extraction system (Bioneer, Korea)을 이용 DNA 및 

RNA를 추출하였다. PRRSV는 북미주 및 유럽주의 

ORF7 유전자 검출을 위하여 PRRS ORF7 RT-PCR kit 
(MEDIAN Diagnostics, Korea)를 사용하였으며, PCV2
는 PCV2의 특이유전자인 ORF2 유전자 검출을 위하

여 PCV2 ORF2 PCR kit (MEDIAN Diagnostics, Korea)
를 사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따

라 검사하였다. SIV는 VetekTM SIV Dete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를 사용하여 제조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였고, APP 및 

PM은 농림수산검역본부의 동물질병 표준검사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MH는 Barate 등(2012)에 의한 16s 
rRNA gene을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PCR 반응

이 완료된 후, 각 반응액 10 μl를 취하여 1.5% ag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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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pneumonia and lung lesion score in slaughtered pigs 

No. of examined
Distribution of heads according to the lung lesion score

Prevalence Mean±SD*
0 1 2 3 4 5

455 (%) 98 (21.5) 205 (45.1) 109 (24.0) 29 (6.4) 8 (1.8) 6 (1.3) 357 (78.5) 2.03±0.90

*Standard deviation.

Table 2. Prevalence of respiratory diseases in slaughtered pigs 

No. of examined No lesions SEP* PL† PP‡ SEP+PL SEP+PP PL+PP SEP+PL+PP

455 (%) 13 (2.9) 357 (78.5) 167 (36.7) 111 (24.4) 123 (27.0) 85 (18.7) 55 (12.1) 40 (8.8)

*Swine enzootic pneumonia, †Pleuritis, ‡Pleuropneumonia.

gel에서 전기영동을 실시한 다음 자외선 하에서 특이

밴드 유무를 확인하였다.

혈청검사

  호흡기질병을 일으키는 PRRSV, PCV2, MH, APP2, 
APP5, HP, PMA의 7가지 항목에 대해 VDPro respi 
Titer ELISA kit (MEDIAN Diagnostics, Korea)를 이용

해 실시하였다. ELISA 검사는 샘플혈청을 희석액으

로 100배 희석하여 ELISA 검사용 plate에 100 μl씩 첨

가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세척액 300 μl
로 3회 세척하여 HRPO-Anti-Swine Conjugate를 100 
μl씩 첨가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plate를 3회 세척하고 tetramethylbenzidine (TMB) sub-
strate를 100 μl씩 첨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

키고 stop solution을 50 μl씩 첨가하여 발색반응을 중

지시키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검사 시

료의 흡광도는 S/P ratio로 환산하였으며, 0.4 미만은 

항체음성, 0.4 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AR은 

VDPro AR MAT kit (MEDIAN Diagnostics, Korea)를 

이용해 실시하였으며, 응집항체 역가 10 이상을 양성

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육안적 검사 결과

  남원지역 양돈농가에서 도축 의뢰된 455두에 대한 

폐의 육안적 검사 결과 폐렴병변을 보인 개체는 357

두(78.5%)이었으며, 폐병변지수는 0이 98두(21.5%), 1
이 205두(45.1%), 2가 109두(24.0%), 3이 29두(6.4%), 
4가 8두(1.8%), 5가 6두(1.3%)로 병변지수 1이 45.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폐병변지수는 2.03± 
0.90이었다(Table 1). 
  도축병변에 대한 육안적검사 결과 주요 호흡기질병

에 대한 개체별 폐 병변은 유행성폐렴의 병변이 78.5%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흉막염(36.7%), 
흉막폐렴(24.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3두(27.0%)
는 유행성 폐렴과 흉막염의 혼합감염상태를 보였으

며, 유행성폐렴, 흉막염, 흉막폐렴의 3가지 병변을 보

인 개체도 8.8%로 나타났다(Table 2). 

PCR 검사 결과 

  육안적 검사 결과 폐렴 소견을 보인 폐 중 200두를 

선정하여 PCR을 이용한 병원체 검출 결과 PRDC를 

유발하는 원인체 중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인 것은 

PCV2로 153두(76.5%), PRRSV와 SIV는 각각 10두
(5.0%), 12두(6.0%)가 검출되었다. PRDC를 유발하는 

세균 중에서는 MH가 18두(9.0%), APP가 9두(4.5%), 
PM이 12두(6.0%) 순으로 검출되었다(Table 3). 
  바이러스와 세균의 혼합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39건이 혼합감염으로 PCV2와 MH의 혼합감염이 12
건(6.0%)으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PCV2와 APP, 
PCV2와 PM의 혼합감염이 각각 7건(3.5%), 3건(1.5%) 
순으로 나타났다. PCV2와 SIV의 혼합감염도 6건
(3.0%), PRRSV의 경우 양성건수의 모두가 PCV2와 

혼합감염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2건은 PM이 같이 검

출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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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roprevalence of respiratory diseases in slaughtered pig serum

Pathogens Samples Positive (%) Suspective (%) Negative (%) Mean SP Mean SD Mean CV

PRRSV 230 214 (93.0) 7 (3.0) 9 (3.9) 1.16 0.58 49.94
PCV2 230 215 (93.5) 7 (3.0) 8 (3.5) 1.67 0.68 40.56
MH 230 214 (93.0) 7 (3.0) 9 (3.9) 1.25 0.76 60.59
APP2 230 228 (99.1) 1 (0.4) 1 (0.4) 2.63 1.39 52.73
APP5 230 228 (99.1) 1 (0.4) 1 (0.4) 2.20 1.04 47.09
HP 230 229 (99.6) 1 (0.4) 0 (0.0) 1.63 0.61 37.58
PM 230 230 (100.0) 0 (0.0) 0 (0.0) 2.04 0.56 27.24
AR 230 134 (58.2) 0 (0.0) 96 (41.7) 12.83 8.99 64.30

Table 3. Detection of respiratory pathogens in selected lung samples by PCR

Samples PRRSV PCV2 SIV APP MH PM

200 (%) 10 (5.0) 153 (76.5) 12 (6.0) 9 (4.5) 18 (9.0) 12 (6.0)

Table 4. Co-infection patterns of respiratory pathogens in selected lung samples 

Samples PRRSV+PCV2 PCV2+MH PCV2+APP PCV2+PM PCV2+SIV PRRSV+PCV2+PM PCV2+SIV+PM

200 (%) 8 (4.0) 12 (6.0) 7 (3.5) 3 (1.5) 6 (3.0) 2 (1.0) 1 (0.5)

혈청검사 결과

  호흡기 질병 8종에 대한 혈청검사를 한 결과 AR을 

제외한 7가지 병원체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93% 이상

의 높은 양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PM은 검사대

상 230두가 모두 양성을 나타내었다. 항체수준과 균

일도를 나타내는 평균 SP값과 SD, CV%를 분석한 결

과 2.04의 높은 SP와 27.24%의 CV%를 나타내서 균

일한 항체수준을 보였다(Table 5). 

고    찰

  PRDC는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및 세균 등 다

양한 원인체와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의 부실, 스트레

스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호흡

기 질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별 온도, 습도 등

의 기후변화가 심하고 최근 들어 농장의 다수 집약 

사육에 따라 호흡기의 만성 및 혼합감염이 많이 발생

하고 있으며, 폐사율은 낮게 나타나지만, 개체 간의 

전파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소모성 질병으

로 사료효율 및 증체율을 저하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Lee 등, 1999; Chu 등, 

2006). 이유자돈 및 육성돈의 성장지연, 식욕감퇴, 호
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PRDC는 PRRSV, SIV, PCV2, 
MH, APP, PM 및 HP 등과의 복합감염으로 이루어지

고 있어, 감별 진단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Chu 등, 
200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진단센터에서는 최

근 3년간 돼지질병 검사결과 PRDC가 증가하고 있고, 
질병발생양상은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질병

의 양상 또한, 혼합감염으로 인한 다양성으로 진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 2010). 이러한 PRDC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질병의 발생상황 및 

원인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

고 또한, 농장 컨설팅과 연계된 많은 연구 등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PRDC의 주요 병변을 확인하는 방

법으로 slaughter check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방법

으로 폐 병변을 관찰하고 호흡기 질병의 원인체에 대

한 항원을 검출함으로써 돈군의 질병감시를 용이하

게 할 수 있다(Kim 등, 2011a, 2011b). 
  도축돈의 폐 육안적 검사 결과 폐병변의 발생률은 

78.5%, 평균 폐병변지수는 2.03±0.90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도축돈에 대한 폐병변 발생률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는데, Lee 등(1999)은 경기지역에서 80%
의 양성률을 보고하였고, Park 등(2000)은 강원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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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Lee 등(2000)은 충북에서 61.4%, Chu 등(2006)
은 전북에서 79.4%, Woo 등(2010)은 경기도에서 

80.0%, Lee 등(2011)은 인천지역에서 91.7%로 보고하

여 61.4%에서 91.7%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폐병변

지수는 1에서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에서 

24.0%, 3에서 6.4%, 4에서 1.8%, 5에서 1.3% 순으로 

나타나 Lee 등(2011)과 Kim 등(2011b)의 연구에서 보

고된 폐병변지수 2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

가 있었다. 이것은 도축돈 검사 시기와 지역적인 환

경 등의 영향과 연구자들의 폐병변 조사방법의 다양

성 때문이라 생각한다. 육안적 검사를 통한 폐렴의 

유형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유행성폐렴이 78.5%, 
흉막염 36.7%, 흉막폐렴 24.4% 순으로 나타났고, 
66.5%에서 2가지 이상 병변 소견이 나타났다. 
  폐렴증상을 보인 폐에 대한 병원체검사 결과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인 것은 PCV2로 76.5%이었고, MH
가 9.0%, PRRSV와 SIV가 각각 5.0%, 6.0%로 나타났

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PRDC 원인체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Kim 등(2011a)은 경남지역 도축돈을 대

상으로 PCV2가 83.3%, PRRSV 75%, MH 66.7%, SIV 
41.7%의 검출률을 보고하였고, Lee 등(2011)은 인천

지역 도축돈의 대상으로 PCV2, PRRSV, SIV, MH에 

대한 검출률을 45.5%, 12.5%, 10.4%, 60.1%로 보고하

였다. Chu 등(2008)은 호흡기증상을 보인 돼지에서 

PCV2의 95.4% 양성률을, Choi 등(2006)은 강원도 영

동지역 돼지농가에 대한 PCV2 검사결과 개체별 55% 
양성률과 농가별 88%의 양성률을 보고하였고, Harms 
등(2002)은 RRRSV, PCV2, SIV, MH에 대해 각각 

42%, 22%, 19%, 22%의 양성률과 PCV2와 PRRSV, 
PCV2와 SIV, PCV2와 MH의 혼합감염으로 PRDC의 

주요원인체가 PCV2임을 보고하였다. 2012년도 전국 

양돈장 질병 실태조사 보고서(대한한돈협회, 2012b)
에 의하면 국내 양돈장에서 2011년도 감염 피해가 우

려되는 질병은 PRRS 63.1∼63.3% (2010년 87.2∼
92.4%, 2009년 73.6%), PCV2 48.9∼56.5% (2010년 

66.3∼82.0%), HP 17.4∼29.4% (2010년 15.9∼16.2%, 
2009년 57.8%), APP2형 10.1∼24.4% (2010년 5.6∼
12.9%, 2009년 37.4∼46.3%), APP5형 14.4∼21.2% 
(2010년 17.3∼26.1%, 2009년 37.3∼46.3%), PM 18.5∼
18.8% (2010년 15.7∼20.9%, 2009년 68.9%), MH 10.1∼
16.9% (2010년 7.6∼16.0%, 2009년 39.1%) 순으로 분

석되어 PCV2와 PRRS가 2009년, 2010년과 동일하게 

감염위험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국내 양돈에서의 

질병발생 위험이 과거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가장 문제

시되고 있는 원인체가 PCV2로 나타나 양돈농장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호흡

기질병 원인체의 혼합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19.5%가 2종 이상에서 양성으로 나타났고, 이 중 

PCV2와 MH의 혼합감염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PRRSV의 양성개체를 포함한 혼합감염개체의 전 

건에서 PCV2가 검출되어 PCV2가 양돈장에서 발생

되는 호흡기질병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

다. 
  이번 연구에서 도축돈의 혈청검사 결과 PRRSV와 

PCV2의 항체양성률은 각각 93.0%, 93.5%로 전국 평

균 65.3%, 82.3%의 항체양성률(대한한돈협회, 2012b)
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항체수준도 각각 

49.94%, 40.56%의 CV%를 나타내어 균일한 수준을 

보였다. MH의 항체양성률 또한, 93.0%로 높게 나타

났으나, 60.59%의 CV%를 나타내어 다른 호흡기질병

에 비해 불균일한 항체수준을 보였고, APP2형을 포

함한 기타 호흡기질병에 항체검사 결과 99% 이상의 

양성률을 보였다. 이처럼 항체검사는 도축장 출하돈

이 대상으로 대부분 질병이 치유되거나 만성화된 경

우로 높은 수준의 항체양성률을 보여 감염여부 및 백

신상황을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고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은 일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혈액을 이용한 특정 질병의 병원체검

사와 혈청검사로 양돈농가의 질병발생상황을 확인하

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 도축돈 질병검사는 도축장

에 출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된 비육돈의 상

재된 질병 상황 및 질병발생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양돈장의 질병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축돈 질병검사와 돼지소

모성질환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면 질병감염

상황 뿐 아니라 그 감염시점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예방접종과 돈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

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농장의 질병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남

원지역 도축돈의 호흡기질병의 감염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장별 호흡기질병 감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자료를 기초로 농장의 질

병상황을 파악하는 등 방역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144 강미선ㆍ강민우ㆍ정세호ㆍ이희선

Korean J Vet Serv, 2013, Vol. 36, No. 2

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 결과가 농장의 질병 예

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연구

가 도축장 출하돈의 한정된 검사 결과라는 제한이 따

른다. 따라서 추후 도축돈 질병검사와 더불어 농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전북 남원지역에 있는 양돈장에서 출하된 455두의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돼지 호흡기질병에 대한 육

안적 검사결과 폐렴은 78.5%, 평균 폐병변지수는 

2.03±0.90으로 병변지수 1에서 45.0%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개체별 병변율은 유행성폐렴이 78.5%, 흉막

염 36.7%, 흉막폐렴이 24.4%로 나타났고, 유행성폐렴

과 흉막염의 혼합감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폐렴소

견을 보인 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체 검사 결과 

PCV2가 76.5%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고, PRRSV, 
SIV, MH, APP, PM이 각각 5.0%, 6.0%, 9.0%, 4.5%, 
6.0% 순으로 검출되었다. 그리고 PCV2와 MH의 혼합

감염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항체검사결과에서는 

PRRSV, PCV2, MH가 93.0∼93.5%의 양성률을 보였

고 APP를 포함한 기타질병에 대한 항체양성률은 

99%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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