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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roductive losses in a herd can be huge. Fetal reabsorption or undefined infertility often remain unde-
tected. Routine herds monitoring for exposure, controlling the introduction of potential agent carriers, 
appropriate biosafety procedures, and vaccination where possible are together the best security against 
abortion and stillbirth inducing disease. For biosecurity of local farms, we performed antibody titers of 
abortion and stillbirth related diseases such as bovine viral diarrhea virus (BVDV),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IBRV), Neospora caninum, Toxoplasma gondii and 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 The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500 female Hanwoo over 1 year old of 100 farms 
in Jeonbuk eastern area. Champhylobater serological test was evaluated by the standard tube agglutination 
test (STAT) and other pathogen’s antibodies were detected by indirect-enzyme linked immunoassay 
(I-ELISA). The seroprevalence of abortion and stillbirth inducing disease were BVDV 72.4%, IBRV 
13.0%, N. caninum 1.2%, T. gondii 10.4% and C. venerealis 0.6%, ir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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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축의 능력개

량, 사양, 번식 및 질병관리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임신과 

새끼의 생산과 관련된 번식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의 임신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275∼285일 전후로 일 년에 한 번 송아지를 분만하게 

된다. 임신된 소는 송아지를 분만 할 때까지 임신기

간 내내 정상적인 임신 유지를 방해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들 위험 요인에 노출될 

경우 경제적인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유산이라 함은 분만 후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태

아, 즉 임신 240일 이전의 살아있는 태아를 분만하거

나, 임신 270일 이전에 송아지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

를 말한다. 사산은 태아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27
일 0이후에 분만되었지만, 죽어서 나오거나 분만 후 

24시간 이내에 죽는 경우를 말한다. 소에서 임신 중 

유산율은 연중 1∼2%정도 발생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만, 여건들에 따라서는 2%에서 많게는 21%까지 달할 

수 있다(Bicknell 등, 1994).
  유사산을 일으키는 각종의 요인들로는 수송 후 극

심한 피로감, 하절기의 고온 및 동절기의 극심한 추

위와 같은 스트레스, 심한 외상과 같은 물리적인 요

인, 비타민 또는 셀레니움 결핍 같은 영양적 요인, 나
프탈렌 중독과 스위트 클로버 같은 화학적 요인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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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인 원인,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진균 및 원충 

감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 등이 있다. 이러한 원

인 중 감염성 질병에 의한 유사산은 전 세계적으로 

소 사육 농가의 생산성을 저해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다(Barker 등, 1993; Houe, 1999; Broder-
sen, 2004). 소에서의 대표적인 유사산 유발 감염성 

원인체로는 B. abortus, L. pomona, C. venerealis, L. 
monocytogenesis, IBR, BVDV, T. gondii, N. caninum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감염성 원인체들은 사육환

경 내에서 감지되지 못한 상태로 전파되기도 하며,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질병을 유발한다(Bicknell 등, 1994).
  유사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유사산의 증가는 일차

적으로는 생산율의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중 보

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사산 원인을 

규명하고 농장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산 관

련 질병 발생율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전북 동부

지역의 한우를 대상으로 하여 소 유사산 원인 질병으

로 알려진 병원체 중 BVDV, IBR, Neospora, Toxo-
plasma, 그리고 Campylobacter의 항체분포에 대한 기

초자료를 확보하여 농가 방역지도에 활용하고자 실

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3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완

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의 브루셀라 일제채혈 

검사 의뢰농가 중 100농가를 무작위 선정하고, 1농가

당 1세 이상 암소 5두씩을 경정맥 또는 미정맥 채혈

하여 혈청 분리 후 검사 전까지 –20oC에 냉동 보관하

였다가 실험에 공시하였다.

검사방법

  BVDV 항체검사는 BVDV antibody test kit (IDEXX 
Switzerland AG)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ELISA검사를 실시하였다. 450 nm의 흡

광도 파장에서 측정하여 S/P비율이 0.3미만이면 음성, 
0.3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IBR 항체검사는 IBRV (BHV1) gB antibody test kit 

(IDEXX Switzerland AG)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에서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ELISA검사를 실시하였다. 
450 nm의 흡광도 파장에서 측정하여 blocking정도가 

55%미만이면 음성, 55%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Neospora 항체검사는 N. caninum antibody test kit 
(IDEXX Switzerland AG)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에서 공

급하는 방법에 따라 ELISA검사를 실시하였다. 450 nm
의 흡광도 파장에서 측정하여 S/P%가 40미만이면 음

성, 40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Toxoplasma 항체검사는 T. gondii antibody test kit 
(IDEXX Switzerland AG)를 이용하여 제조회사에서 공

급하는 방법에 따라 ELISA검사를 실시하였다. 450 nm
의 흡광도 파장에서 측정하여 S/P%가 30미만이면 음

성, 30이상은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Campylobacter 항체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C. fetus subsp venerealis 균주를 불활화하여 만든 진

단액으로 시험관응집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 시료를 

25배, 50배, 100배, 200배, 400배, 800배로 희석시킨 

후 Campylobacter 항원을 37oC 항온에서 18시간 동안 

반응 후, 시험관의 응집된 정도와 배지의 맑음 정도 

유무에 의해서 양성 여부를 판정하며, 희석배수 400
배 이상을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항체 양성율

  전북 동부지역에서 사육중인 한우 100농가에 대하

여 1세 이상 암소 500두에 대한 농가별 및 개체별 항

체 양성율은 Table 1과 같다. BVDV 72.4% (362
두)/93.0% (93농가), IBR은 13.0% (65두)/28.0% (28농
가), N. caninum은 1.2% (6두)/5.0% (5농가), T. gondii
는 10.4% (52두)/36.0% (36농가), C. venerealis는 0.6% 
(3두)/3.0% (3농가)가 양성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가별 BVDV 항체 양성율은 장수군 97.0%, 
무주군 91.7%, 완주군 91.2% 진안군 90.5% 순으로 나

타났다. IBR은 무주군 33.3%, 완주군 29.4%, 진안군 

28.6%, 장수군 24.2% 순으로 나타났다. N. caninum은 

장수군 12.1%, 무주군 8.3%로 나타났으나, 완주군과 

진안군은 음성이었다. T. gondii는 무주군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순으로 나타

났다. C. venerealis의 경우 진안군 9.5%, 완주군 2.9%
이었지만 무주군과 장수군에서는 음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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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oprevalence of abortion and stillbirth  inducing disease in Hanwoo according to herd size

Herd size Total
 No. of positive farms (%)

BVDV IBR N. caninum T. gondii C. venerealis

≤10   10   8 (80.0)   1 (10.0) 0 (0)   6 (60.0) 0 (0)
11∼30   25 23 (92.0)   2 (8.0) 2 (8.0)   6 (24.0) 2 (8.0)
31∼50   25 25 (100.0)   9 (36.0) 1 (4.0)   9 (36.0) 1 (4.0)
51∼100   20 18 (90.0)   7 (35.0) 2 (10.0)   7 (35.0) 0 (0)
≥101   20 19 (95.0)   9 (45.0) 0 (0)   8 (40.0) 0 (0)
Total 100 93 (93.0) 28 (28.0) 5 (5.0) 36 (36.0) 3 (3.0)

Table 2. Seroprevalence abortion and stillbirth inducing disease in Hanwoo according to age 

Age Total
 No. of positive heads (%)

BVDV IBR N. caninum T. gondii C. venerealis

1∼3 272 183 (67.3) 20 (7.4) 5 (1.8) 35 (12.9) 2 (0.7)
4∼6 201 157 (78.1) 39 (19.4) 1 (0.5) 17 (8.5) 1 (0.5)
7∼9   23   18 (78.3)   3 (13.0) 0 (0)   0 (0) 0 (0)
≥10     4     4 (100.0)   3 (75.0) 0 (0)   0 (0) 0 (0)
Total 500 362 (72.4) 65 (13.0) 6 (1.2) 52 (10.4) 3 (0.6)

Table 1. Seroprevalence of abortion and stillbirth inducing disease in Hanwoo, according to area

Area Total
(Farms/Heads)

No. of positive (%)

BVDV IBR N. caninum T. gondii C. venerealis

Farms Heads Farms Heads Farms Heads Farms Heads Farms Heads

Wanju   34/170 31 (91.2) 125 (73.5) 10 (29.4) 22 (12.9) 0 (0) 0 (0) 13 (38.2) 17 (10.0) 1 (2.9) 1 (0.6)
Jinan   21/105 19 (90.5)   76 (72.4)   6 (28.6)   9 (8.6) 0 (0) 0 (0)   7 (33.3)   8 (7.6) 2 (9.5) 2 (1.9)
Muju   12/60 11 (91.7)   38 (63.3)   4 (33.3)   9 (15.0) 1 (8.3) 1 (1.7)   6 (50.0) 15 (25.0) 0 (0) 0 (0)
Jangsu   33/165 32 (97.0) 123 (74.5)   8 (24.2) 25 (15.2) 4 (12.1) 5 (3.0) 10 (30.3) 12 (7.3) 0 (0) 0 (0)
Total 100/500 93 (93.0) 362 (72.4) 28 (28.0) 65 (13.0) 5 (5.0) 6 (1.2) 36 (36.0) 52 (10.4) 3 (3.0) 3 (0.6)

  지역 개체별 BVDV 항체 양성율은 장수군 94.5%, 
완주군 73.5%, 진안군 72.4% 무주군 63.3% 순으로 

나타났다. IBR은 장수군 15.2%, 무주군 15.0%, 완주

군 12.9%, 진안군 8.6% 순이며 N. caninum은 장수군 

3.0%, 무주군 1.7%로 나타났다. T. gondii의 항체 양

성율은 무주군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C. 
venerealis는 진안군 1.9%, 완주군 0.6%로 나타났다.

연령별 항체 양성율

  연령별 항체 양성율은 1∼3세에서 BVDV 67.3% 
(183두), IBRV 7.4% (20두), N. caninum 1.8% (5두), T. 
gondii 12.9% (35두). C. venerealis 0.7% (2두)로 나타

났으며, 4∼6세에서는 BVDV 78.1% (157두), IBRV 
19.4% (39두), N. caninum 0.5% (1두), T. gondii 8.5% 

(17두). C. venerealis 0.5% (1두)로 나타났났다. 7∼9세
에서는 BVDV 78.3% (187두), IBRV 13.0% (3두), 10
세 이상에서는 BVDV 100.0% (4두), IBRV 75.0% (3
두)로 나타난 반면 7세 이상에서 N. caninum, T. gon-
dii, C. venerealis의 항체는 검출되지 않았다(Table 2).

사육 규모별 항체 양성율

  사육 규모별 항체 양성율은 BVDV의 경우 31∼50
두 사육규모에서 100.0% (25농가), IBRV은 101두 이

상 사육규모에서 45.0% (9농가)로 가장 높은 양성율

을 보였다. N. caninum은 51∼100두 사육규모에서 

10.0% (2농가)의 양성율을 보였으며 T. gondii는 10두 

이하 사육규모에서, C. venerealis는 11∼30두 사육규

모에서 높게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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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의 설사로 인한 폐사, 육성

우의 호흡기, 성우의 번식장애는 한우 사육농가의 생

산성을 저하시키는 질병으로 손꼽을 수 있다. 설사나 

호흡기 질병은 여러 개체가 동시에 발생하며 백신이

나 치료 등의 대처가 가능하나 유사산은 번식우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간과하는 수가 많다. 또한 유사

산은 질병보다 스트레스 등 물리적 요인으로 생각하

여 원인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유

산 원인의 근절이 어렵다. 2013년 전북 동부지역에 

유사산 질병검사 의뢰는 5건에 불과하였고, 그마저 4
건은 시료채취가 적절하지 않아 원인 규명이 어려웠

으며 1건은 네오스포라병으로 진단되었다. 이렇게 질

병에 의한 유사산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농가에 잠재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예방 및 치료대

책을 찾지 못해 근절이 어려울 뿐더러 농가는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BVDV는 1940년대 북미 지역의 젖소에서 우역과 

유사한 바이러스성 설사와 위장관계의 궤양을 특징

으로 최초 보고되었다(Olafson 등, 1946). BVDV는 감

염 시기 및 환경요인에 따라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

내고, 특히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 감염되어 면역 

관용상태로 태어난 송아지는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평생 지속해서 배출하여 농장 

내 질병 발생의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

라 독일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질병의 

경제적인 피해와 근절 방역대책으로 백신정책과 감

염우의 색출을 위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Houe 등, 2006; Ståhl과 Alenius, 2012). 
우리나라에서 Cho 등(2013)은 전국 8개도 29농가 

4,260두의 소를 대상으로 ELISA 항체검사 결과 3,076
두(72.2%)의 항체 양성율을 보고하였으며, 본 조사에

서도 BVDV의 항체 양성율은 500두 중 362두(72.4%)
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IBR은 국내에서 1980년 이

후 급격히 전파되어 발생되고 있고 전국의 70∼90%
정도의 항체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소에서는 발병하지 않으나 주로 이동, 사료교체, 다
른 질병 감염, 제각 등 스트레스요인 등으로 발병하

고 임신 4∼7개월의 소에 감염 후 2주에서 3개월 사

이에 2∼20%의 유산이 일어난다(농림축산검역본부, 
1999). 본 조사 결과 IBR은 500두 중 65두(13.0%)로 

비교적 낮은 항체 양성율을 보였으며 백신접종 여부

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BVDV 및 IBR은 유사산의 중

요한 원인체로 경제적 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를 막

기 위해서는 추후 백신접종 등을 기초로 한 농가별 

방역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Neospora는 우리나라에서 Kim 등(1998a)이 경기도 

젖소에서 최초 보고한 이래, Kim 등(1998b)이 출생 

후 기립불능 신생 송아지에서 네오스포라 자충을 분

리하였으며, 이 원충이 유우에서 반복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농장별 5
농가(5.0%), 개체별로는 6두(1.2%)로 나타났으나 Heo 
등(2001)은 충남 한우에서 농장별 78.6%, 개체별 

47.8%, Hwang(2003)은 강원도 한우에서 개체별 17.9%, 
Jeong 등(2005)은 정읍에서 농장별 3.8%, 개체별 1.3%, 
Park 등(2010)은 경남 한우에서 농장별 53.2%, 개체별 

29.8%, Lee 등(2011)은 경남 북부 한우에서 농장별 

41.8%, 개체별 12.8%를 보고하여 지역별 항체 양성율

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T. gondii는 36농가(36.0%), 
개체별로는 52두(10.4%)의 항체 양성으로 Seo 등

(2009)이 경북 동북에서 34농가(28.6%), 76두(20.7%), 
Lee 등(2011)은 경남 북부 18농가(26.9%), 25두(6.8%)
의 보고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원충성 질병 근절

을 위해서는 항체 보유 개체를 우선으로 도태를 고려

하여야 하며, 축사에 설치류의 근절과 야생 고양이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농장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한 방안으로 생각된다.
  Campylobacter 감염증은 C. fetus 및 C. venerealis의 

감염에 의해 소와 양의 불임, 유산 등의 번식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1930년에 Australia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감염성 불임증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Steven, 1996), 우리나라에서

는 1988년에 유산이 확인된 바 있다(농림축산검역본

부, 2003). 본 조사에서는 완주와 무주지역에서만 각 

1두, 2두로 0.6%의 매우 낮은 항체 양성율을 보였다. 
이는 Campylobacter 감염증은 보균 숫소에 의한 자연

교배시 주로 감염되는데 최근 자연교배의 감소와 인

공수정의 증가함에 따라 양성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이 균이 감염된 우군에서는 유행적인 

번식장애가 가능하므로 자연교배시 보균 숫소의 검

색과 인공수정 숫소의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백신

을 실시하지 않는 N. caninum, T. gondii, C. venerealis
의 항체 양성이 확인되어 대규모 번식농가는 유사산 

발생 시 진단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리

라 본다.
  이번 전북 동부지역 한우 유사산질병 조사 결과를 

보면 유사산은 어떤 원인체에 따라 언제나 발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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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안심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시사하며, 소득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질병에 대한 효과적

인 예방법과 농가지도를 위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결    론

  전북 동부지역 한우 100농가, 500두를 대상으로 유

사산 질병 5종에 대한 항체양성율 검사 결과 농가별 

및 개체별 항체양성율은 각각 BVDV 72.4% (362두)/ 
93.0% (93농가), IBRV는 13.0% (65두)/28.0% (28농
가), N. caninum은 1.2% (6두)/5.0% (5농가), T. gondii
는 10.4% (52두)/36.0% (36농가), C. venerealis는 0.6% 
(3두)/3.0% (3농가)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에 따른 농가 및 개체별 항체양성율은 BVDV 
97.0% (32농가), N. caninum 12.1% (4농가)로 장수군

이 높게 나타났으며, IBR과 T. gondii는 무주군에서 

3.3% (4농가)와 50.0% (6농가), C. venerealis의 경우 

진안군이 9.5%(2농가)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연령별 항체 양성율은 BVDV, IBRV는 각각 100% 
(4두), 75% (3두)로 1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N. caninum, T. gondii, C. venerealis는 각각1.8% 
(5두), 12.9% (35두), 0.7% (2두)로 1∼3세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육 규모에 따른 농가별 항체양성율은 BVDV의 

경우 31∼50두 사육규모에서 100.0% (25농가), IBRV
는 101두 이상 사육규모에서 45.0% (9농가), N. cani-
num은 51∼100두 사육규모에서 10.0% (2농가), T. 
gondii는 10두 이하 사육규모에서, C. venerealis는 11
∼30두 사육규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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