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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antimicrobial resistance in bacterial isolates obtained from com-
panion dogs in veterinary hospitals and an animal shelter in Incheon. Drug resistance was examined 
respectively with the isolates of Escherichia coli, Enterococcus faecalis, and Staphylococcus pseu-
dintermedius. The prevalence of drug resistance was calculated for each bacterial species towards 163 
E. coli isolates, 156 E. faecalis isolates, and 86 S. pseudintermedius isolates by using selected anti-
microbials. E. coli isolates were highly resistant to ampicillin, ciprofloxacin and tetracycline (47.9%, 
28.2% and 28.2%, respectively). E. faecalis isolates were highly resistant to quinupristin-dalfopristin, tet-
racycline, kanamycin, rifampicin (69.8%, 66.0%, 53.8% and 51.9%, respectively). Higher levels of re-
sistance were detected for ampicillin, penicillin, tetracycline, erythromycin, trimethoprim/sulfamethox-
azole, telithromycin in S. pseudintermedius isolates (83.7%∼52.6%, respectively). Occurrence of methi-
cillin-resistant S. pseudintermedius (MRSP) was confirmed by oxacillin disc diffusion method, resulted 
in 23.3% occurrence among the S. pseudintermedius isolates (20/86 strains). The occurrence ratio of 
multidrug-resistance in the isolates of E. coli, E. faecalis, and S. pseudintermedius was 34.5%, 56.9%, 
and 67.9%, respectively. In this study, higher levels of antimicrobial drug resistance were observed in 
bacterial isolates obtained from dogs in Incheon. A regular monitoring and surveillance program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the emergence and spread of the drug-resistant bacteria carried in companion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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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의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

라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돌봄 가구 천만시

대’ 라 불릴 만큼 주변에서 흔하게 반려동물을 접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7년 동물보호에 대

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가

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28.1%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

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1.8%
에 비해 6.3%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려동물 보유인구 증가만큼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의 성장에 따라 광범위 항생제 사용, 진료

서비스의 전문화 및 응급실 운영 등 동물병원에서의 

의료수준도 향상되었다(Kang et al, 2009). 그러나 반

려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내성에 대한 관심은 미

미한 실정이며, 이는 반려동물과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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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405 bacterial isolates in this study

Sites
No. of isolates

E. coli E. faecalis S. pseudintermedisu Total

Anus 13 156 - 319
Ears - - 85 85
Mouth - - 1 1
Total 163 156 86 405

*- = not determined.

(Pitout et al, 2008). 정부는 2008년부터 산업용 동물에

서 사용하는 항생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고 축산 항생제 관리 정책 결정 등을 위해 “축산

용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반려동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

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6년 8월 정부는 글로

벌 보건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 따

라 2018년부터 반려동물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찰프로그램 도입이 결정되었다(농림축산식

품부, 2016).
  반려동물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은 치료법의 

제한으로 동물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질병에 대한 이환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Cosgrove, 2006). 
  사람, 개 등 포유동물의 장에 정상세균으로 상재하

고 있는 E. coli는 항생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면역

력이 약해졌을 때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기회감염

균이다. 또한 세균 간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 이동이 

가능하여 항생제 내성을 갖기도 용이함에 따라 항생

제 내성 조사에 적합하다(Miller et al, 2004). 아울러 

반려동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에서 항생제 내성 조사

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가 있다(Carattoli et al, 2005; 
So et al, 2011).
  E. faecalis 또한 E. coli와 마찬가지로 포유동물 장

의 정상세균이지만 최근 병원에서의 의원성 감염

(nosocomial infection)이 대두되고 있다(Murry, 1998). 
또한 일부 항생제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 유무와 관

계없이 세균 내에 내성을 유도하는 인자 들이 존재

(Intrinsic resistance)하고 있고 항생제 오ㆍ남용에 의

한 후천성 내성(acquired resistance)도 가능함에 따라 

항생제 내성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Sava et al, 2010).
  S. pseudintermedius는 개의 임상시료에서 가장 빈번

하게 분리되는 병원체로서 개의 세균성 농피증, 외이

도염, 상처 감염 등의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왔다

(Bannoehr, 2012). 또한 건강한 동물의 비강, 구강, 인
두 등에서도 분리됨에 따라 개에 물린 사람에게 기회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Kloos, 1980; Talan et al, 1989). 
  임상진료에서 항생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 staphylococci의 사용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Weese and van Duijkeren, 
2010). 2005년 유럽에서 methicillin- resistant S. pseu-
dintermedius (MRSP)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전 세계

에서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뿐만 아니라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은 개에서도 MRSP의 분리가 증가되고 있

다고 보고된다(Devriese et al, 2005; Loeffler et al, 
2007; van Duijkern et al, 2011; Bannoehr,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

관리 관련 정책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동물병원에 내

원한 반려동물(개)과 인천시 유기동물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에서 분리한 E. coli, E. faecalis, S. pseu-
dintermedius에 대한 항생제 내성 양상을 조사하여 항

생제 내성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지역 동물병원 10
개소에 내원한 반려동물(개) 165두와 유기동물 보호

소 1개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 46두에서 채취한 분변 

206건, 외이도 스왑 211건, 구강 스왑 1건에서 E. coli 
163주, E. faecalis 156주, S. pseudintermedius 86주를 

분리하여 실험에 공시하였다(Table 1). E. coli의 동정

은 Vitek GNI card (BioMerieux, France)로 하였고 E. 
faecalis의 동정을 위해서는 PowerChekTM Enterococcus 
Duplex Real time PCR Kit (Kogenebiotech, Korea)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S. pseudintermedius는 nus gene 
(Table 2) 검출을 위한 PCR과 Vitek GPI card (Bio-
Merieux, France)를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 감수성시험은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
ards Institute (CLSI, 2017)의 기준에 따라 디스크 확산

법으로 실시하였다. 항생제 디스크(Oxoid, UK)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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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ers used in the current study

Primers Sequence (5 → 3) Annealing (°C) Product size Reference

mecA  F TGGCTATCGTGTCACAATCG 58 310 DZiva et al (2015)
 R CTGGAACTTGTTGAGCAGAG

femA  F CTTACTTACTGGCTGTACCCTG 53 686 DZiva et al (2015)
 R ATGTCGCTTGTTATGTGC

nuc  F TAGGCAGTAGGATTCGTTAA 56 926 DZiva et al (2015)
 R CTTTTGTGCTTCCTTTTGG

Table 3. Antibiotics used in the study

Species Antibiotics(㎍, UI) N. of antibiotics

E. coli Gentamicin (10), Neomycin (30), Streptomycin (10), Ampicillin (10), 
Amoxicillin/clavulanic acid (20/10), Ceftiofur (30), Ciprofloxacin (5), 
Nalidixic acid (30), Cephalothin (30), Enrofloxacin (5), Ceftazidime (30),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1.25/23.75), Chloramphenicol (30), Florfenicol (30), 
Tetracycline (30), Kanamycin (30), Amikacin (30), Cefepime (30)

18

E. faecalis Gentamicin (120), Streptomycin (300), Ampicillin (10), Ciprofloxacin (5), 
Chloramphenicol (30), Tetracycline (30), Quinupristin-Dalfopristin (15), Linezolid (30), 
Kanamycin (30), Erythromycin (15), Penicillin (10), Vancomycin (30), Rifampicin (5)

13

S. pseudintermedius Gentamicin (10), Ampicillin (10), Ciprofloxacin (5), Cephalothin (30), Clindamycin (2), 
Cefoxitin (30), Chloramphenicol (30), Tetracycline (30), Oxacillin (1), 
Quinupristin-Dalfopristin (15), Linezolid (30), Erythromycin (15), Penicillin (10), 
Vancomycin (30), Rifampicin (5), Telithromycin (15), Novobiocin (30),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1.25/23.75), Amoxicillin/clavulanic acid (20/10)

19

coli 18종, E. faecalis 13종, S. pseudintermedius 19종
(Table 3)을 공시하였다. 공시 균주를 tryptic soy agar 
(Oxoid, UK) 배지에 도말한 후 37°C에서 18∼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주의 독립된 집락을 생리식염

수에 현탁하여 시험균액의 농도를 0.5 McFarland 표
준탁도에 맞춘 다음 멸균면봉으로 Muller-hinton agar 
(Oxoid, UK) 배지에 고르게 도포한 후 항생제 디스크

를 dispenser (Oxoid, UK)로 접종하였다. 접종한 배지

는 35°C±2°C에서 16∼18시간 배양한 후 균 억제대의 

크기를 측정하여 내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단, vanco-
mycin과 S. pseudintermedius에서 methicillin 검사 시에

는 24시간 배양한 후 균 억제대의 크기를 측정하였

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의 표준균주로는 E. coli ATCC 
25922, S. aureus ATTC 25923을 사용하였다. S. pseu-
dintermedius의 methicillin 내성은 oxacillin의 내성 여

부로 판단하였다. 다약제 내성(multidrug-resistant, MDR)
은 최소 3개 이상의 항생제계열에 내성을 나타낼 때 

인정하였다(Magiorakos et al, 2012).

DNA 추출 및 methicillin 내성 유전자(mecA 및 femA)

  공시 균주의 DNA를 추출하기 위하여 37°C에서 15∼
20시간 동안 배양한 후 균주의 집락을 멸균 증류수에 

부유하여 현탁액을 만들었다. 현탁액은 100°C의 물에 

10분간 가열하고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20°C에 보관하면서 PCR에 사용하였

다. mecA와 femA 유전자의 검출은 DZiva 등(2015)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PCR 반응은 Multi HS Prime 
Taq PreMix (GeNet Bio, korea)에 각각의 10 pmol pri-
mer 1 L와 template DNA 2 L를 넣은 후 멸균된 증

류수를 첨가하여 최종 반응량이 20 L가 되게 하여 

Tprofessional Thermal Cycler (Biometra, Germany)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PCR 조건은 94°C에서 5분간 

초기 denaturation, 각각의 온도(Table 2)에서 annealing, 
72°C에서 90초간 extension과정을 총 25회 반복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72°C에서 5분간 final extension을 

하였다. PCR 산물은 1.5%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을 실시한 후 증폭산물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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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ntages of antimicrobial resistance 405 bacterial isolates from companion animal

Antibiotics
N. of resistant isolates (%)

E. coli (n=163) E. faecalis (n=156) S. pseudintermedius (n=86)

Gentamicin 6 (3.7) 15 (9.6) 8 (10.3), n=78
Neomycin 10 (6.1) - -
Streptomycin 38 (23.3) 38 (29.2), n=130 -
Ampicillin 78 (47.9) 0 (0.0) 72 (83.7)
Amoxicillin/clavulanic acid 26 (16.0) - 5 (5.8)
Ceftiofur 27 (16.6) - -
Ciprofloxacin 40 (28.2), n=142 7 (4.5) 31 (36.0)
Nalidixic acid 45 (27.6) - -
Cephalothin 34 (20.9) - 3 (3.5)
Cefoxitin - - 2 (2.6), n=78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30 (18.4) - 48 (55.8)
Chloramphenicol 11 (6.7) 29 (18.6) 22 (25.6)
Florfenicol 13 (9.2), n=142 - -
Tetracycline 46 (28.2) 103 (66.0) 56 (65.1)
Quinupristin-Dalfopristin - 104 (69.8), n=149 0 (0.0)
Linezolid - 2 (1.3) 1 (1.2)
Kanamycin 14 (8.6) 84 (53.8) -
Erythromycin - 69 (44.2) 50 (58.1)
Penicillin - 0 (0.0) 71 (82.6)
Vancomycin - 0 (0.0) 0 (0.0)
Amikacin 2 (1.2) - -
Cefepime 16 (9.8) - -
Ceftazidime 13 (8.0) - -
Enrofloxacin 25 (15.3) - -
Rifampicin - 81 (51.9) 0 (0.0)
Telithromycin - - 41 (52.6), n=78
Novobiocin - - 0 (0.0)
Clindamycin - - 31 (36.0)
Oxacillin - - 20 (23.3)

*- = not determined.

결    과

  인천지역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동물(개)과 유기

동물 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의 분변, 외이도 및 

구강에서 분리한 E. coli 163주, E. faecalis 156주, S. 
pseudintermedius 86주를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항생제 감수성 검사결과

  공시한 E. coli 163주, E. faecalis 156주, S. pseu-
dintermedius 86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시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 coli는 50%이상의 내성을 나타내

는 항생제는 없었으나 검사한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냈다(1.2%∼47.8%). 그 중 ampicillin (47.9%), ci-
profloxacin (28.2%), tetracycline (28.2%), nalidixic acid 
(27.6%), streptomycin (23.3%), cephalothin (20.9%)이 

높게 나타났다. E. faecalis에서 50% 이상의 내성률을 

나타낸 항생제는 quinupristin–dalfopristin (69.8%), tet-
racycline (66.0%), kanamycin (53.8%), rifampicin (51.9%) 
이었다. 한편 ampicillin, penicillin, vancomycin에서 내

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없었다. S. pseudintermedius에
서는 50% 이상의 내성률을 나타내는 항생제는 6종으

로 나타났다. 그 중 ampicillin (83.7%)이 가장 높았고 

penicillin (82.6%), tetracycline (65.1%), erythromycin 
(58.1%),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55.8%), teli-
thromycin (52.6%) 순으로 나타났다. Quinupristin-dal-
fopristin, rifampicin, vancomycin, linezolid (1.2%)에서

는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없거나 낮게 나타났다. 

다약제 내성 분석결과

  공시한 균종별로 이 연구에 제공된 모든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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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ercentage of multidrug-resistance in 350 bacterial isolates 
from companion animal

Species (n)* No. of multidrug-
resistance (MDR)† Prevalence (%)

E. coli (n=142) 49 34.5
E. faecalis (n=130) 74 56.9
S. pseudintermedius (n=78) 53 67.9

*n: number of bacterial isolates which are tested by all antibiotics (E. 
coli: 18, E. faecalis: 13, S. pseudintermedius: 19) provided in this 
study.
†MDR: defined in the current study as resistance to a minimum of 3 
antibiotic categories. 

Table 6. Distribution of methicillin-resistance gene among S. 
pseudintermedius isolates 

Species*
No. of resistance gene-positive isolates (%)

mecA femA

MSSP (n=66) 15 (22.7) 0 (0.0)
MRSP (n=20) 20 (100.0) 0 (0.0)
Total (n=86) 35 (40.7) 0 (0.0)

*MSSP, methicillin-susceptible S. pseudintermedius; MRSP, methicillin-
resistant S. pseudintermedius.

(Table 3)에 대하여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실시한 공

시 균주 350주(E. coli 142주, E. faecalis 130주, S. 
pseudintermedius 78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약제 내

성 분석결과는(Table 5)와 같다. 공시 균종별로 다약

제 내성률은 S. pseudintermedius가 67.9% (53/78)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E. faecalis는 56.9% (74/130), E. coli
는 34.5% (49/142) 순으로 나타났다. 

Methicillin 내성 유전자 검사결과

  공시한 S. pseudintermedius 86주에 대하여 methicilin  
내성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 mecA와 femA 검출을 실

시한 결과는(Table 6)과 같다. 공시균 86주 중 mecA 
유전자는 35주(40.7%)에서 확인되었다. Oxacillin에 내

성을 보이는 MRSP 20주 모두에서 확인됨에 따라 검

출률 100%를 보였다. 한편 oxacillin에 감수성을 보이

는 MSSP 66주 중 15주(22.7%)에서도 확인 되었다. 반
면에 femA 유전자는 모든 공시균주에서 확인되지 않

았다. 

고    찰

  2015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행

동계획을 채택하여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2016년 5월 영국 정부가 발간한 짐 오닐(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내성균으로 인하여 사망

자 수가 연간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ㆍ축ㆍ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사람, 동식물, 환경

의 건강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One Health’ 관점에서 

산업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일 공간에서 함께 생

활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최근 반려동물에 의한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는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Joanne et al, 2010; So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

동물(개) 및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호 중인 유기견의 

분변, 외이도 및 구강에서 E. coli 163주, E. faecalis 
156주, S. pseudintermedius 86주를 분리하여 항생제 

내성양상을 조사하였다.
  장의 정상세균총인 E. coli와 E. faecalis은 항생제 

내성유전자의 이동 등에 의해 쉽게 항생제에 대한 내

성을 획득 할 수 있어 항생제 내성의 지표로 사용되

고 있다(Caprioli et al, 2000). 
  E. coli는 검사에 사용한 항생제 18종 중 ampicillin 
(47.9%), ciprofloxacin (28.2%), tetracycline (28.2%), na-
lidixic acid (27.6%), streptomycin (23.3%), cephalothin 
(20.9%) 순으로 내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ampi-
cillin과 ciprofloxacin는 강화된 약제로 사람에게도 중

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수의임상분야와 공중

보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

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Joanne et al, 2010). Tuerena 등
(2016)은 동물병원에 입원한 반려동물의 분변과 병원

의 바닥, 컴퓨터 등의 환경 시료에서 분리한 E. coli의 

ampicillin에 대한 내성을 각각 45.4%, 17.4%로 cipro-
floxacin의 내성을 24.0%, 10.5%로 보고한 바가 있다. 
이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연구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

라 병원의 바닥, 책상, 테이블 등의 환경에 대한 연구

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 시료에 대한 항생제 내성검

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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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coli의 다약제 내성률은 34.5%로 다소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유기동물 보호소 유기견의 검사결과가 포

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Nam 등(2010)은 동물

병원에 내원한 개에서는 48%, 유기견에서는 32%의 

다약제 내성률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건

강한 동물보다 병원에 내원하거나 아픈 동물에서 높

은 다약제 내성률을 보인다 하겠다. 동물병원에 내원

한 개의 소변에서 분리한 E. coli의 다약제 내성률을 

조사한 Oh 등(2017)의 연구결과(80.5%)는 이를 뒷받

침 해준다.
  Quinupristin-dalfopristin, tetracycline이 E. faecalis에
서 각각 69.8%, 66.0%의 내성률 보이면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Kwon 등(2012)이 보고한 tetracyclin 내성

률 93.5%로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Ampicillin과 penicillin은 E. faecalis 감염 치료에 중

요하게 사용하는 항생제 이다. 특히 -lactams와 ami-
noglycoside의 조합은 살균에 효과적이다(Yazgi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ampicillin과 penicillin에 대한 내

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Kwon 등(2012)의 연구에 따

르면 ampicillin에서 11.4%의 내성률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ampicillin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Vancomycin에 내성을 갖는 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은 사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지속

적으로 분리되고 있다(Lee et al, 2007; Yoo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vancomycin에 내성을 나타내는 

공시균주는 없었다. 이는 Kwon 등(2012)의 연구결과

와 동일한 데, 반려동물에서 glycopeptides 계열의 항

생제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Weese, 
2008). 
  E. faecalis의 다약제 내성률은 5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연구자들의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Kwon et al, 2012; Oh et al, 2017). 
  S. pseudintermedius의 항생제 내성은 ampicillin (83.7%)
이 가장 높았고 penicillin (82.6%), tetracycline (65.1%), 
erythromycin (58.1%),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55.8%), telithromycin (52.6%) 순으로 나타났다. Quinu-
pristin-dalfopristin, rifampicin, vancomycin, linezolid 
(1.2%)에서는 내성을 나타내는 균주는 없거나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methicillin 내성을 판단하는 항생제

인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MRSP는 20주(23.3%)로 

나타났는데 이는 Yoon 등(2010)에 의한 국내 개에서 

17.6%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Yoo 등(2010) 및 Kang 
등(2014)의 33.8%, 36% 보다는 낮았다.
  S. pseudintermedius의 다약제 내성률은 67.9%로 E. 

coli 34.5% 및 E. faecalis 56.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이 걸리기 쉬운 질병 중 하나인 외이도

염에 치료제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Methicillin 내성 유전자인 femA와 mecA에 대한 

PCR 검사결과 mecA 유전자만 공시균주 S. pseu-
dintermedius 86주 중 35주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ox-
acillin에 감수성을 나타내는 S. pseudintermedius 15주
를 포함한다. 이는 Cho 등(2016)의 연구결과와는 유

사하나 Zubeir 등(2007)의 S. aureus에서 mecA 유전자 

검출은 methicillin 내성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한 결과

와는 상이하다. 
  이번 연구 결과 E. coli, E. faecalis, S. pseudinterme-
dius는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냈고 일부에서

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항생제에 내성률이 높게 나타

났다. 아울러 높은 다약제 내성균의 출현은 수의임상

분야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병원성세균뿐만 아니라 

정상세균에 대한 지속적인 항생제 내성 감시 프로그

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반려동물에서 분리된 E. coli 163주, E. faecalis 156
주, S. pseudintermedius 86주에 대한 항생제 내성 및 

methicillin 내성 유전자(mecA, femA) 검출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 coli 균주들은 전체 18종 항생제에 내성

(47.9%∼1.2%)을 나타냈다. E. faecalis는 quinupris-
tin-dalfopristin, tetracycline, kanamycin, rifampicin 순으

로 내성(69.8%∼51.9%)을 높게 나타냈다. S. pseu-
dintermedius는 ampicillin, penicillin, tetracycline, eryth-
romycin,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telithromycin에
서 내성(83.7%∼52.6%)이 높게 나타났다. 다약제 내

성률은 S. pseudintermedius (67.9%), E. faecalis 
(56.9%), E. coli (34.5%)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S. pseudintermedius 86주 중 mecA 유전자는 

35주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oxacillin에 감수성을 

나타내는 공시균주 15주가 포함되었다. femA 유전자

는 검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서 분리된 세균의 높은 항

생제 내성은 사람과 동물에 큰 위협을 줄 수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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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동물병원에서는 항생제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사람의 항생제 내성 감시와 연계한 반려동물의 항생

제 내성과 항생제 사용의 연관성 등에 대한 감시 프

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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