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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piratory disease in pigs is common in modern pork production worldwide and is often referred to 
as porcine respiratory disease complex (PRDC). PRDC is polymicrobial in nature, and results from in-
fection with various combin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respiratory pathogens. The control of swine 
respiratory disease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organisms that can cause 
this illness, the pig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lesion of red internal organs in slaughtered pigs and provided assistant data for pig farms. A total of 
900 lung samples, 45 farms were collected randomly from slaughtered pigs in Jeonbuk province from 
April to December in 2014. Gross lesions such as swine enzootic pneumonia (SEP), pleuritis, pleuro-
pneumonia, pericarditis, liver white spots were examined for the pigs. Overall prevalence of SEP was 
70.8%. According to season, the incidence occurred higher in summer than winter, fall and spring. The 
mean SEP score was 1.4, the highest incidence occurred in fall. The prevalence of pleuropneumonia, 
pleuritis, pericarditis, and milk spot was 26.1%, 71.4%, 2.8%, 21.6%, respectively. In the detection of 
pathogens, PRRS was not detected, PCV2 was positive in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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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3년 기준 농업 생산액은 46조6천480억원이며, 

이 가운데 돼지는 5조95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0.7%, 

축산업 생산액의 30.8%를 점유하고 있는 등 농업분

야에서 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돈산업은 한ㆍ미 및 한ㆍEU 

FTA 발효,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FTA 체결, 한ㆍ중 

FTA 사실상 타결,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와 가축사

육 제한구역 강화 등 한돈산업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정, 2015), 국내에서는 돼지열병 및 구제역 등

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 수입돼지고기의 국내

산 둔갑 등으로 소비자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 12월 28일부터「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에 이어 돼지도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국내ㆍ외 여건을 감안할 때 국내의 축산물 경

쟁력은 축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

다. 우선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함께 양돈장에서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체계적 관리프로그램이 필

요하다(Hwang과 Han, 2006). 대부분의 양돈장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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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돼지 호

흡기 질병으로 돈군 내에서 잠재성 질병으로 상존하

면서 사양관리 및 환경의 변화로 임상형으로 진행될 

뿐 아니라, 급작스러운 폐사보다는 만성 소모성 경과

를 취하여 사료 효율 및 증체율 감소로 출하지연 등

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오 등, 1985; 박과 

임, 1979). 돼지 호흡기질병으로는 유행성 폐렴, 위축

성 비염, 흉막폐렴이 많이 발생하며, 일차적 병원체 

세균으로는 A. pleuropneumoniae, B. bronchiseptica, M. 
hyopneumoniae 등이 있으며, 바이러스로는 PCV2, 

PRRS 등과, 이차적으로는 P. multocida, S. suis, H. 
parasuis 등의 세균이 관여하여 만성 폐렴 및 돼지의 

면역력을 저하 시키는 소모성질병을 유발하여 돈군

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Muirhead, 1979). 이러한 소모성 질병을 검사 및 예방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축검사는(slaughter check)

는 축산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축장의 출하돈

을 대상으로 양돈장별로 병변을 조사하여 상재하고 

있는 질병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돈육의 생산성 및 안

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다(Hwang과 Han, 

2006). 본 조사는 전라북도 양돈농가의 도축돈을 대

상으로 돼지 도체검사(slaughter check)를 적용하여 양

돈장에 상재된 질병을 검사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호흡기 질병 병변 조사로 유행성 폐렴 발생율 

및 병변지수와 흉막폐렴, 흉막염, 심낭염, 간회충 반

점의 계절별 조사와 PRRS, PCV2의 항원검사를 실시

하여 양돈농가의 지도 및 질병발생 예방과 사양관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4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관내 도축장에 출하된 전라북도 양돈농가 

45호 900두를 대상으로 계절별 겨울철 12∼2월 10호 

200두, 봄철 3∼5월 6호 120두, 여름철 6∼8월 16호 

120두, 가을철 9∼11월 13호 260두를 대상으로 병변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농가별로 육안 병변 소견을 보

인 개체의 폐문 림프절 5개씩 총 225건을 채취하여 

항원검사를 실시하였다.

육안적 폐병변 검사

  농가당 20두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축 시 적내장 

적출 후 유행성 폐렴(enzootic pneumonia, EP)은 김

(1998)과 Pointon 등(1999)의 방법에 따라 육안 및 촉

진검사를 실시 후 좌ㆍ우첨엽(apical lobes), 좌ㆍ우심

장엽(cardic lobes), 중간엽(intermediate lobes)은 각각 10%

의 비중을 두고, 좌ㆍ우 횡격막엽(diaphramatic lobes)은 

각각 25%로 폐 전체에 대한 유행성 폐렴의 병변 부

위를 percent로 환산하였다. 폐렴 병변의 정도는 폐병

변지수로 폐병변의 크기가 0%인 것을 0, 1∼10%인 

것을 1, 11∼20인 것을 2, 21∼30%인 것을 3, 31∼40%

인 것을 4, 41% 이상인 것을 5로 분류하였다. 흉막폐

렴(pleuropneumonia)의 병변은 유행성 폐렴의 검사항

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배측면의 횡격막엽을 중심으

로 폐엽에 출혈성 괴사성 병소와 화농병소가 늑막 유

착 병변의 유무를 촉진하여 확인하였고 흉막염(pleur-

itis)은 폐엽간에 유착은 grade 1, 폐엽과 흉벽, 폐엽과 

심낭막, 폐엽과 종격동과의 유착이 있을 경우 grade 2

로 구분하고 심낭염은 심낭에 섬유소 침착 및 염증산

물이 차여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간 회충 반점은 

간의 앞ㆍ뒷면을 관찰하여 회충의 자충이 간 문맥을 

통과하면서 결합조직을 증식시켜 생긴 유백색의 반

점(milk spot)으로 확인하였다.

항원검사

  농가별로 육안 병변을 보인 개체 5두의 폐문 림프

절을 균질화하여 5% PBS 부유액을 원심분리 후 상

층액을 ExiPrep 16 automated nucleic acid extraction 

system (Bioneer, Korea)을 이용하여 DNA 및 RNA를 

추출하였다. PRRS는 ORF7 RT-PCR kit (MEDIAN 

Diagnostics, Korea)를 사용하였고, PCV2는 Porcine cir-

covirus type 2 dete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검사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육안적 폐병변 검사 결과

  도축장의 출하돈 45호 900두를 조사한 결과 전 농

가에서 유행성 폐렴이 관찰 되었으며 여름에 유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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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asonal prevalence of EP and respective lobe of lung lesion score in slaughtered pigs

Lobes
Seasons

No. of pigs
Left lung lobes Right lung lobes

Inter PS
AP CA DIA AP CA DIA

Winter 200   1.39 (11.4) 2.25 (18.4)   1.38 (11.2) 1.71 (14.0) 2.39 (19.6)   1.44 (11.8) 1.66 (13.5) 12.22
Spring 120   0.93 (20.8) 0.78 (17.4) 0.42 (9.3) 0.85 (19.0) 0.81 (18.1) 0.23 (5.1) 0.45 (10.1)   4.47
Summer 320   1.38 (14.4) 1.61 (16.8) 0.70 (7.3) 2.01 (20.9) 1.99 (20.7) 0.87 (9.1) 1.04 (10.8)   9.60
Fall 260 1.50 (9.2) 2.25 (13.8)   1.86 (11.4) 2.57 (15.7) 2.99 (18.3)   3.01 (18.4) 2.18 (13.3) 16.36
Total 900   1.30 (12.1) 1.72 (16.1)   1.09 (10.2) 1.79 (16.8) 2.05 (19.2)   1.39 (13.0) 1.33 (12.5) 10.67

AP-Apical lobes, CA-Cardiac lobes, DIA-Diaphramatic lobes, Inter-Intermediate lobes, PS-Enzootic pneumonia mean score.

Table 2. Prevalence of EP in slaughtered pigs by heads 

Heads 
Seasons

No. of pigs No. of EP (%)
No. of pigs with EP score (%) Mean score 

(Mean±SD*)0 1 2 3 4 5

Winter 200 147 (73.5)   53 (26.5)   69 (34.5)   34 (17.0)   23 (11.5)   9 (4.5) 12 (6.0)  1.51a

Spring 120   59 (49.1)   61 (50.8)   38 (31.7)   18 (15.0)   2 (1.7)   1 (0.8)   0 (0.0) 0.70
Summer 320 247 (77.1)   73 (22.8) 120 (37.5)   88 (27.5) 25 (7.8)   9 (2.8)   5 (1.6) 1.35
Fall 260 185 (71.1)   75 (28.8)   67 (25.8)   38 (14.6)   44 (16.9) 13 (5.0) 23 (8.8) 1.70
Total 900 638 (70.8) 262 (29.1) 294 (32.7) 178 (19.8)   94 (10.4) 32 (3.6) 40 (4.4) 1.40

*Standard deviation, aNo. of pigs with enzootic pneumonia×No. of enzootic pneumonia lesion score/No. of pigs.

Table 1. Prevalence of EP in slaughtered pigs by farms 

Seasons No. of farms
No. of farms with EP score (%)

0 1 2 3 4 5

Winter 10 0 (0.0)   5 (50.0)   4 (40.0)   1 (10.0) 0 (0.0) 0 (0.0)
Spring   6 0 (0.0)     6 (100.0) 0 (0.0) 0 (0.0) 0 (0.0) 0 (0.0)
Summer 16 0 (0.0)   9 (56.3)   7 (43.7) 0 (0.0) 0 (0.0) 0 (0.0)
Fall 13 0 (0.0)   5 (38.5)   5 (38.5)   3 (23.0) 0 (0.0) 0 (0.0)
Total 45 0 (0.0) 25 (55.6) 16 (35.6) 4 (8.8) 0 (0.0) 0 (0.0)

폐렴 병변 지수 1이 9호(56.3%), 병변 지수 2는 7호

(43.7%)였고 겨울은 병변 지수 1이 5호(50.0%), 2가 4

호(40.0%), 3이 1호(10.0%)로 조사되었다. 환절기인 

봄, 가을은 유행성 폐렴 병변 지수 1이 6호(100%), 5

호(38.5%)로 높게 조사되었고 가을은 유행성 폐렴 병

변지수 2가 5호(38.5%)였다(Table 1). 또한 개체별 유

행성 폐렴은 총 900두 중 638두(70.8%)로 이중 봄에 

59두(49.1%), 가을 185두(71.1%), 겨울 147두(73.5%), 

여름은 247두(77.1%) 순으로 조사되었다. 유행성 폐렴 

병변지수 1은 294두(32.7%), 2는 178두(19.8%), 3은 

94두(10.4%), 4는 32두(3.6%), 5는 40두(4.4%)로 계절

별 병변지수 평균은 봄이 0.7로 가장 낮았으며 여름

은 1.35, 겨울은 1.51, 가을은 1.7로 전체평균은 1.4이

었다(Table 2).

  폐엽별 유행성 폐렴지수는 좌ㆍ우 심장엽 1.72 

(16.1%), 2.05 (19.2%)로 가장 높았으며 좌ㆍ우 첨엽

은 1.30 (12.1%)와 1.79 (16.8%), 중간엽은 1.33 (12.5%), 

좌횡격막엽 0.70 (10.0%)에서 가장 낮은 지수를 보였

다. 계절별 유행성 폐렴 지수는 봄 4.47, 여름 9.6, 겨

울 12.22, 가을 16.36로 조사되었다(Table 3). 흉막폐렴 

발생율은 235두(26.1%)로 여름 60두(18.8%), 가을 60두

(23.1%), 겨울 53두(26.5%), 봄 62두(51.7%)이었고, 흉

막염 grade 1은 305두(33.8%) grade 2는 338(37.6%)로 

총 643두(71.4%)로 조사되었다. 또한 심낭염은 25두

(2.8%)로 봄이 7두(5.8%), 여름 10두(3.1%), 겨울 5두

(2.5%), 가을 3두(1.2%)였고 간 회충반점은 여름에 79두

(24.7%), 가을 59두(22.6%), 겨울 36두(18.0%), 봄 20두

(16.7%)로 조사되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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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ss finding in slaughtered pigs 

Seasons No. of pigs
No. of 

pleuropneumonia (%) 

No. of pleuritis (%) 
No. of milk spot (%) No. of pericarditis (%)

Total Grade 1 Grade 2

Winter 200   53 (26.5) 158 (79.0)   26 (13.0) 132 (66.0)   36 (18.0)   5 (2.5)
Spring 120   62 (51.7)   73 (60.8)   27 (22.5)   46 (38.3)   20 (16.7)   7 (5.8)
Summer 320   60 (18.8) 242 (75.6) 158 (49.4)   84 (26.3)   79 (24.7) 10 (3.1)
Fall 260   60 (23.1) 170 (65.3)   94 (36.2)   76 (29.2)   59 (22.6)   3 (1.2)
Total 900 235 (26.1) 643 (71.4) 305 (33.8) 338 (37.6) 194 (21.6) 25 (2.8)

항원검사 결과

  육안적 폐렴소견을 보인 폐문 림프절을 농가당 5개 

채취하여 총45호, 225건 PCR 검사결과 PRRS는 전 

농가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PCV2 양성은 42호(93.3%), 

197건(87.6%)으로 여름이 16호(100%) 78건(97.5%), 겨울 

10호(100%) 42건(84.0%), 가을 12호(92.3%) 59건(90.8%), 

봄 4호(66.7%) 18건(60.0%)이었다.

고    찰

  가축방역에 있어 FMD, 돼지열병 등 국가 간 교역

을 가로막는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

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

산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상재성 질병에 대한 방역은 

필수이다. 특히 우리나라 한돈산업의 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주요 요인인 소모성질환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돼지 소모성 질환인 PRRS, PCV2 

등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다.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

국 단위 돼지질병 발생상황 조사 및 평가”에 의하면 

양돈 질병 중에서 호흡기관련 질병발생이 전체 양돈 

질병 발생의 64.9%를 차지하며 병원체별 분석 결과 

PRRS 바이러스가 565건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2013년 대비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PCV2는 177건

에서 검출되어 2013년과 대비하여 3.7%가 증가되어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 병원체는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porcine res-

piratory disease complex, PRDC)의 주요 일차적 원인

체로 밝혀져(Harms 등, 2002) 개체 간의 전파율이 높

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소모성 질병으로 사료효율 

및 증체율을 저하시켜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주

는 것으로 알려졌다(Chu 등, 2006). PRDC는 바이러

스, 마이코플라즈마 및 세균 등 다양한 원인체와 사

육환경 및 사양관리의 부실,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복합적 작용하여 발생하는 호흡기 질병으로 특히 우

리나라는 계절별 온도, 습도 등의 기후변화가 심하고 

최근 들어 농장의 다수 집약 사육에 따라 호흡기의 만

성 및 혼합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Lee 등, 1999).

  이번 조사에서 도축돈 900두 중 육안적 유행성 폐

렴 발생율 70.8%로 유행성 폐렴 지수 0이 29.1%, 1이 

32.7%, 2가 19.8%, 3이 0.4%, 4가 3.6%, 5가 4.4%로 

나타났으며, 유행성 폐렴 지수 1이 32.7%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가을, 겨울, 여름, 봄 순으로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유행성 폐렴 발생률에 

관한 보고를 보면 국내 Chu 등(2014)은 전북에서 

55.7%로 가을, 봄, 겨울, 여름 순으로, Woo 등(2010)

은 경기남부지역에서 56.6%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이며, Chu 등(2006)은 전북 동부지역 47.7%, 

Hwang과 Han(2006)은 인천과 경기도에서 50.3%, Kim 

등(1999)은 76.3%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지만 계절별

로는 봄이 가장 높고 여름이 가장 낮은 발생율 차이

를 보였다. 또한, Cho 등(1999)은 53.8%, Park 등

(2000)은 58.3%, Lim 등(2002)은 62.0%로 보고하였다. 

국외에서는 Lium 등(1991)은 노르웨이에서 출하돈의 

약 70%에서 유행성 폐렴병변을 보였고, Edward 등

(1971)은 19.1%, Osborne 등(1981)은 36.7%, Wilson 등

(1986)은 75%, Falk 등(1991)은 70.4%라 보고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가별 및 지역

적 차이, 계절 및 여러 가지 환경요인, 검사자의 폐 

병변 크기의 판독 차이 등으로 사료된다. 폐엽별 유

행성 폐렴 병변은 우심장엽에서 19.2%로 Chu 등

(2014)의 우심장엽 20.3%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또한, Morrison 등(1985), Edward 등(1971)도 우심

장엽의 발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나 김 

등(1999)은 좌심장엽이 69.9%로 가장 높게 발생된다

고 하였다. 흉막염은 육안적 검사를 통하여 grade 1이 

33.8%, grade 2가 37.6%로 총 71.4%로 조사되었으며 

흉막폐렴은 26.1%로 봄에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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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 등(2014)의 흉막염 49.7%, 흉막폐렴 36.4%, Woo 

등(2010)의 흉막염 34.0%, 흉막폐렴 12.4%, Park 등

(2000)의 흉막염 15.8%, 흉막폐렴 10.0%보다 높게 조

사되었다. 또한 심낭염은 심낭에 섬유소 유착 및 폐

와 유착되어 있는 육안적 판독으로 발생율 2.8%로 

조사되어 Chu 등(2014)의 2.3%와 비슷하였고 Hwang

과 Han(2006)의 3.5%과도 차이가 별로 없었으나 Woo 

등(2010) 14.2%로 본 조사보다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

다. 간 회충반점은 21.6%로 Chu 등(2014)의 8.8% 보

다 높았는데 양돈장의 사육환경과 구충 예방시기 및 

위생정도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PRRS, PCV2 항원검사과를 

보면 PRRS 양성율은 Chu 등(2014)의 2.8%, Kang 등

(2013)의 5.0%, Lee 등(2011)의 12.5%, Kim 등(2011)

의 75%로 본 조사의 0%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이것은 국내 1996년부터 PRRS 백신접종과, 종돈

장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가 육성돈의 항원 검출 감소

(Chu 등, 2014)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PCV2 양

성율은 42호(93.9%), 197건(87.6%)로 계절별은 여름, 

겨울, 가을, 봄 순으로 Chu 등(2008)의 95.4% 양성율

과 유사하였고, Chu 등(2014)의 70.0%, Kang 등(2013)

의 76.5%, Lee 등(2011)의 45.5%, Kim 등(2011) 경북

지역 도축돈의 PCV2 83.3%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도축장의 육안적 도체 및 병원체 항

원검사로 양돈장의 호흡기 질병을 농장 단위별 주요 

질병 상황과 위생 상태를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정부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소모성 질환 지원 사업 추진시 사육단계별 항체 

검사와 출하돈 도체검사(slaughter check)를 통한 피드

백과 병행 실시한다면 질병의 감염상태와 피해정도

를 추정하는데 더 과학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양

돈농가의 질병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결    론

  전라북도의 도축돈 45호 9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육안적 SEP 병변소견은 70.8%로 여름(77.1%)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겨울 73.5%, 가을 71.1%, 봄 49.1% 

순이었다. 유행성 폐렴 병변지수는 10.67로 가을 16.36, 

겨울 12.22, 여름 9.60, 봄 4.47로 조사되었다. 폐엽별 

유행성 폐렴은 좌심장엽이 16.1%, 우심장엽이 19.2%

로 가장 높았으며, 좌횡격막엽이 10.2%, 중간엽 12.5%

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흉막폐렴은 26.1% 봄 51.7%, 

겨울 26.5%. 가을 23.1%, 여름 18.8% 이였고, 흉막염

은 71.4%로 grade 1이 33.8%, grade 2가 37.6%였으며, 

심낭염은 2.8%, 간회충반점은 21.6%로 관찰되었다. 

5호 225건의 PRRS, PCV2 항원검사결과 PRRS는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나 PCV2는 42호(93.3%) 197건

(87.6%)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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