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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urvey of transovari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salmonellosis [(pullorum disease; PD)/(fowl typhoid; FT)], 
mycoplasmosis, avian infectious anemia (CIA), and fowl adenovirus infection was conducted in the breeder chickens from August 
to December in 2009. The numbers of flocks sampled out were: Grand Parents Stock (GPS), 45; Parents Stock (PS) 1,018, 
Baeksemi breeder (BSB) 54. The seroprevalence of salmonellosis  (PD/FT) were 0% (GPS), 3.2% (PS), and 3% (BSB), respec-
tively. A total of 983 chicken farms were affected with FT outbreaks between 2000 and 2008. The incidence of FT in commercial 
broilers, Baeksemi, commercial layers, native chickens, and broiler breeders was 44.3%, 26.2%, 15.7%, 12.6% and 1.08%, 
respectively. Of the affected broilers, over 90% birds were under 2 weeks of age, indicating it was possible that they were infected 
with S. gallinarum via vertical transmission. The sero-positive flocks against Mycoplasma gallisepticum (MG) were 71.1% (GPS), 
88.7% (PS), 88.7% (BSB), while the rates of positive flocks against Mycoplasma synoviae (MS) were 86.0% (GPS), 77.0% (PS), 
and 98.0% (BSB). In GP and parent farms, the detection rates on specific genes of CIA virus were 19/45 (42.2%), and 169/1039 
(18.0%), respectively, whereas the seroprevalence of CIA were 86.0% in GPS and 93.7% in PS flocks. In addition, positive flocks 
of fowl adenoviruses were 4.4% (GPS), 2.7% (PS) and 9.35% (BSB), respectively. As the results, avian mycoplasmosis and CIA 
have been more prevailing in chicken breeder than avian salmonellosis and fowl adenovirus infec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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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 종계군의 생산성 저하에 따른 병아리 수급 불

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나 육용 종계군에서 생산되는 병아

리 숫자의 감소로 인하여 육계 병아리 가격이 대폭 상승하

는 현상이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계 생산성 저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은 품종, 사료, 환경, 계사 시설, 환기, 질병

등 매우 다양하다(Yassin et al., 2009). 여러 요인 중 질병에

국한한다면, 종계에 직접 감염되어 직접 산란율 저하를 동반

하면서 폐사를 유발하는 질병이 있는 반면, 어떤 전염병은

종계에서는 특별한 임상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후대 병아

리로 질병의 원인체가 전파되어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하

는 질병들도 있다(Toro et al., 2001). 

종란을 통해 후대 병아리에 감염되는 난계대성 전염병으

로 닭에서 주로 문제되는 질병은 크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

으로 양분된다. 세균성 질병으로는 추백리, 가금티푸스, 파
라티푸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병[(Mycoplasma gallisepti-
cum; MG), (Mycoplasma synoviae; MS)이 있으며,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닭 전염성 빈혈(Chicken Infectious Anemia; CIA), 
조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닭 뇌척수염 등이 대표적인 질

병이다(Liljebjelke et al., 2005). 
2009년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가

축위생시험소를 중심으로 국내 원종계(육용 원종계, 산란 원

종계, 토종닭 원종계), 종계, 백세미 씨알 생산 농가, 부화장

에 대한 난계대성 질병에 대한 혈청 검사와 병원체 분리 동

정을 통한 감염률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목적은 육계에서 지

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난계대성 질병이 과연 얼마만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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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생산하는 종계에서 감염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농가 선정

2009년 8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원종계 11개 농장, 종계 235 
농장, 백세미 23 농장, 부화장 86개소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를

실시하였다. 난계대성 질병 검사를 위해 각 동별로 3수씩 폐

사 또는 생환을 부검하여 병원성 세균과 바이러스검사를 목

적으로 실질 장기(간장, 비장, 흉선, 맹장편도)을 채취하였다. 

2. 항원 검사

모든 항원 검사에 공시된 시료는 계사별로 임상 증상을

보이거나 폐사된 종계 각 3수씩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시

료로는 추백리/가금티푸스 감염 여부를 위한 시료로는 간장

을 이용하여 원인체 분리동정법으로 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

였다. 닭 마이코플라즈마 검사용 시료로는 기관(trachea)을 채

취한 다음 MG 및 MS 특이 유전자를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PCR)을 이용하여 최종 감염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CIA 및
조류 아데노바이러스의 항원 검사법으로는 PCR 법을 이용하

였으며, 공시된 시료로는 간장, 분변, 흉선 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근골격계 이상 질병이 확인된 일반 육계 농장 35곳

을 대상으로 SE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간장과 무릎

관절에서 원인체 분리 동정을 실시하였다. 각 병원체의 확인

동정은 미국조류병리학회에 발간한 조류 병원체의 분리 동

정 실험실 매뉴얼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Dufour-Za-
vala et al., 2005). 

3. 항체 검사

항체 검사에 공시된 시료는 혈청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계군별로 각 30수 이상씩을 채취한 다음 계군별 양성 여부

를 판단하였다. 추백리/가금티푸스 항체 검사법으로는 1차
혈청 평판 응집 반응법, 2차 ELISA 검사법(IDEXX, Maine, 
USA)을 이용하였다. 또한,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제노바이오, 
춘천, 한국), CIA(IDEXX, maine, USA)에 대한 항체 검사 역

시 ELISA 검사법을 이용하였으며, 검사 방법은 각 제조사의

표준 실험 술식을 따랐다. 

4. 가금티푸스 국내 발생율 조사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가금티푸스 발생 분석을 위

한 자료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용 중인 국가 동

물 질병 데이터 생성 시스템 AIMS(Animal Infectious Disease 
Data Management)에 등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닭 살모넬라 감염증

닭 살모넬라감염증은 닭의 주요 전염병이면서 사람에 감

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인수 공통 전염병의 병원체이기

도 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닭에서 살모넬라 감염을 근

절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방역 프로그램을 추진․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추백리/가금

티푸스뿐만 아니라 Paratyphoid 감염의 원인이 되는 SE(Salmo-
nella enteritidis) 등에 감염된 종계는 물론이고, 일반 실용계

인 육계 계군도 도태 또는 매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나

라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07). 
추백리의 원인체인 S. pullorum는 가금티푸스 병원체 S. 

gallinarum과 형태학적, 혈청학적, 생화학적 성상이 매우 유

사하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동일한 병원체로 가주하고

있다. 국내에서 종란을 생산하는 원종계, 종계 및 삼계씨알

생산 농가들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푸스(이후 가금티푸스라

표현함) 감염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종계군

모두가금티푸스균 분리 동정 결과는 모두음성으로 판명되

었다(Table 1). 단지 혈청 검사 결과에서 종계 농장 3.2%, 백
세미씨알 생산 농가 3.0%의 양성율이 확인되어 전반적으로

가금티푸스의 오염도는 낮은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잘 아시

는 바와 같이 가금티푸스는 1992년에 국내 산란계에서처음

발생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육용계를 비롯한 다

른 계종에서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03a). 특히

갈색산란계는 가금티푸스에 매우 감수성이높아 한번감염

Table 1. Prevalent characterization of fowl typhoid in the breeder 
flocks in 2009

Animal
Bacterial isolation 

(%)
Sero-conversion 

(%)

Grand parent flocks 0/45 (0.0)* 0/45 (0.0)

Parent flocks 0/996 (0.0) 33/1,018 (3.2)

Baeksemi breeder flocks 0/54 (0.0) 3a/54 (3.0)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a2 cases of 3 flocks were vaccinated with S. gallinaurm live strain.



Kwon et al. : Prevalence Report of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in the Breeder Chickens, Korea 239

되면 계군이 도태될 때까지 산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

다. 따라서 국내 산란계 농장의 누적된 경제적 피해를 줄이

고자 국내에서는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고육책으로 20̕01년
부터는 국내 산란계에 가금티푸스 생균 백신접종이허용되

었으며, 우려와 달리 생균 백신 접종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

과로 산란계군에서의 가금티푸스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Lee et al., 2003b). 국내 가축 전염병 발생

통계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가금티푸스 발생

건수는 총 955건으로 200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계종별 발생 비율은 육계 44.3%, 백세미

26.2%, 산란계 15.7%, 토종닭 12.6%, 종계 1.08%순으로 육계

와 백세미에서의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Table 2). 

Table 2. Prevalence of fowl typhoid in the chickens based on the breed in 2000~2009A

Chicken breed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8 2009

Broiler breeder  0  2  0  2  0  1  0  1 —

Commercial layer 10 10 20 15 10  4  5  7  6

Broiler  4 21 32 81 27 23 32 10 15

Baeksemi  8 12 34 30  7 44  7  2  1

Native chicken  0 11  8 11  5 10 18  7 —

AAmong the total 1,005 farms, the data analyzed 553 farms infected with S. gallinarum.

Table 3. Prevalent characterization of Salmonella enteritidis infection in the broiler flocks in 2009

Farm Regions Ages (day) Hatchery Flock size Accumulative mortality (%) Antibody testA

1 B.Y. 11 SJ 38,800 5.85 NT

2 N.W. 33 SG 58,000 11.21 3/4

3 H.S. 17 SG 49,000 4.53 0/5

4 J.A. 11 SG 55,000 9.61 3/5

5 J.A. 21 SG 51,000 4.86 2/5

6 J.A. 32 SG 60,000 8.33 2/5

7 N.W. 31 KJ 75,000 8.02 0/5

8 J.A. 19 SG 55,000 11.73 0/5

9 J.A. 32 SG 55,000 6.24 0/5

10 — 20 SG 27,000 6.29 NT

Average 20 — 52,380 7.66 —

APlate agglutination test.
NT: Not tested.

다음은 대표적인 Paratyphoid 감염증 주 원인체이며 종계

에서 난계대 감염되어 후대 병아리에서 패혈증을 일으키고

세균성 관절염 등을 동반하는 SE 감염에 대한 내용이다. 현
재까지 국내 SE에 대한 근절 프로그램이나 국가적인 모니터

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발생 상황이나 피

해 상황에 대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 검역원 조류 질병

과에서는 최근 다리 문제 질병이 있는 육계 농장들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가 Table 3에 정리되

어 있다. SE로 진단된 10개 농장의 평균 일령은 20일령이었

으며, 누적 폐사율은 7.66% 정도였다. 감염된 계군을 대상으

로 항체가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개 농장 중 4개 농장에서

항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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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볼때종계 농장에 SE 감염이 발생되고 있으

며, 한번발생되면 지속적으로 후대 병아리에 전파되어높은

폐사율과 다양한 임상 증상으로 발현되기때문에본감염증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가 차원의 질병 방체 프로그램

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닭 마이코플라즈마증

Mycoplasma gallisepticum(MG), Mycoplasma synoviae(MS)
는 닭 호흡기로 감염되어 산란율 저하, 기낭염, 전염성활막

염 등을 일으키고, 다른 호흡기성 질병[뉴캣슬병(Newcastle 
disease; ND), 전염성 기관지염(infectious bronchitis; IB), 조류

뉴모바이러스, 대장균] 등에쉽게 감염될수 있는 소인을 제

공한다(Kleven et al., 1972; Landman and Feberwee, 2004). 또
한 MG, MS는 종계에 감염될경우 난계대 감염에 따른 부화

율 저하와 불량한 병아리 생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가중

될 수 있다(Feberwee et al., 2005). 
국내 원종계 11개 농가 45계군에 대한 MG 항원 검사 결

과, 모두 응성으로 판명되었으나, MS 항원 검사 상에서는 2
계사 4.4%가 양성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그러나 낮은 항

원 양성율과 달리 항체 검사 상에서 매우 높은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먼저 MG의 경우, 45계군 중 32계군 71.1%가 항

체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농장별로는 11개 농장 모두가 MG
에 감염된 경험이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MS 항체 보유율

조사에서도 39계군 80%가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모든 원종계 농장이 감염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

다. 마이코플라즈마는 난계대 감염이 질병 전파의 주된 방법

이기때문에 원종계 농장의 청정화가 질병 근절의초석임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

된다. 외국의 경우, 원종계 농장에서는 질병 예방법으로 백

신접종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보통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통한 질병 청정화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종계군에

Table 4. Prevalence of avian mycoplasmosis in the grand parent 
flocks in 2009 

Mycoplasma
species

Viral gene detection
(%)

Sero-conversion
(%)

MG 0/45 (0.0)* 32a/45 (71.1)

MS 2/45 (4.4) 39/45 (86.0)

MG: Mycoplasma gallisepticum; MS: Mycoplasma synoviae.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a4 flocks were vaccinated with inactivated MG bacterin.

대한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계군 단위의 철저한 차단 방

역이 필요하다 하겠다. 
종계에서 MG, MS균 분리율 및 항체 보유율 검사 결과는

Table 5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균 분리율과 관련하여 MG는

전체 대상 999계군 중 29계군 2.9%가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MS는 다소 더 높은 117계군에서 균이 확인되어 11.7%였다. 
MG 항체 보유율 조사 결과, 1,018계군 중 903계군이 항체

양성 반응이 관찰되어 88.7% 양성율이 관찰되었다. MS 항체

조사 결과, 784계군 77%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MG 항체 보

유율이 MS 항체 보유율보다 더 높은 이유는 양성 계군 중

150개 농가가 사독 오일 백신을 접종한 농가가포함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삼계씨알 생산 채란계 54계군을 대상으로 MG, MS 균 감

염율과 항체 분리율을 조사한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었다. 
균 분리율 조사 결과, MG 3.7%, MS 11.1%였으며, 항체 보유율

조사 결과 원종계 및 종계보다 높은 MG 96.3%, MS 98.0% 
였다. 삼계씨알 생산 계군은 일반 채란계와 매우 비슷한 사

육 규모와 위생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산란계에서도

비슷한 항체 보유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닭 마이코플라즈마증의 가장 바람직한 예방법은 감염된

원종계, 종계군의 도태에 따른 후대 병아리로 수직 감염을

막는 것이며, 한 농장에서 여러 일령을 동시에 사육하는 시

스템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원

종계부터 청정화작업을 진행해야할것으로 판단되며, 마이

코플라즈마 청정화 유지가 곤란한 농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Whithear, 1996). 국내 상용화된 MG
백신은 생독과 사독 모두 가능하지만 MS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 백신이 개발되거나 도입될때

까지는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최선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3. 닭 전염성 빈혈(Chicken Infectious Anemia; CIA)

닭 전염성 빈혈은 Circoviridae, circovirus로 분류되는 닭

Table 5. Prevalence of avian mycoplasmosis in the parent flocks 
in 2009 

Mycoplasma
species

Viral gene detection
(%)

Sero-conversion
(%)

MG 29/999 (2.9)* 903a/1,018 (88.7)

MS 117/999 (11.7) 784/1,018 (77.0)

MG: Mycoplasma gallisepticum; MS: Mycoplasma synoviae.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a150 flocks were vaccinated with inactivated MG bact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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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valence of avian mycoplasmosis in layer flocks 
producing Baeksemi chickens in 2009

Mycoplasma 
species

Viral gene detection
(%)

Sero-conversion
(%)

MG 2/54 (3.7)* 52a/54 (96.3)

MS 6/54 (11.1) 53/54 (98.0)

MG: Mycoplasma gallisepticum; MS: Mycoplasma synoviae.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a7 flocks were vaccinated with inactivated MG bacterin.

전염성 빈혈 바이러스(CIAV)에 감염된 닭에서 발생되는 바

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본질병이처음 1979년 일본에서 확인

된 이후 현재는 닭이 전문적으로 사육되는 거의 모든 나라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1990년대 초에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육계를 중심으로 감염

및피해 사례가 종종밝혀지고 있다(Bulow, 1991; Zhou et al., 
1997). 1～3주령 사이 어린 닭에서만 심한 면역 억제, 빈혈

증상과 성장 부진 등의 임상 증상이 확인되며, 산란 중인 성

계와 종계에서는 감염되어도 아무런 임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부검 소견으로는 심한 골수세포감소에 따른 골수의

변색, 흉선 위축과 함께 날개와 다리 정강위 부위의 충출혈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질병 전파는 종계에서 후대 병

아리로 감염되는 난계대 감염뿐만 아니라 감염된 분변을 통

한 수평 전파도 가능하다. 보통 산란 중에 감염된 종계군은

4～6주 동안병원체 바이러스를 후대 병아리에 전달되며, 이
로 인한 난계대 감염계군은 다양한 임상 증상과 불량한 성

장률을 나타낸다(Mcilory et al., 1992).
국내 사육되는 (원)종계가 얼마 만큼 CIA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한 검사 결과가 Table 7에 기술되었다. 원종계 45계군을

대상으로 CIAV 유전자 양성 유무를 확인한 결과, 19개 계군

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어 42.2%의 양성율이 관찰되었다. 
항체 검사에서는 39개(86%) 계군이 CIA에 대한 항체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Table 7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

만, 39개 양성계군 중 20개 계군은 백신 접종을 실시한 농가

였다. 다음, 종계의 경우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 169개
(17%) 계군에서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고, 혈청 검사 결과, 
93.7%의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이들 중 백신 미접종 계군

766개 계군만을 대상으로 양성률을 확인한 결과, 707개 계군

에서 양성이 확인되어 92.3%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판명되었다.
국내 35개 분리주(원종계 8, 육용 종계 18, 일반 닭 9)의

Viral Protein I(VP Ⅰ) 유전형을 조사한 결과 Table 8에 제시

Table 7. Prevalent characterization of chicken infectious anemia 
in breeder flocks

Animal Viral gene detection 
(%)

Sero-conversion
(%)

Grand parent flocks 19a/45 (42.2)* 39/45 (86.0)

Parent flocks 169b/994 (17.0) 954/1,018 (93.7)

Total 188/039 (18.0) 993/1,063 (93.4)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a11 positive flocks of 19 grand parent flocks were identified as 
vaccine strain.

b28 positive flocks of 169 parent flocks were identified as vaccine 
strain.

707 flocks (92.3%) of 766 non-vaccinated flocks were also sero- 
converted.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리되는 유전형 그룹은Ⅱ형, Ⅲa형, 
Ⅲb형 3개 유전자 그룹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호주에

서 주로 분리되고 있는 Ⅰ형은 아직까지 국내에선 관찰되지

않고 있다. 원종계 유래 8개 strain 중 3개 strain이 Ⅱ형 그룹, 
1개 strain이 Ⅲb 그룹에 속하였으며, 4개 strain은 백신주로

확인되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진단센터에서 2009년
빈혈증, 성장 지연, 침울, 폐사 등을 보인 육계, 토종닭과 산

란계에서 분리한 9개 분리주는 Ⅱ형, Ⅲa형, Ⅲb형이 모두분

리되었으며, 동일하게 종계군에서도 이들 3개 유전자형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종계에 의한 수직 감염에

의한 일반 닭에서 전염성 빈혈이 발생된것으로 추정되었다.
닭 전염성 빈혈 바이러스는 아세톤 90% 농도로 한 시간

처리해도 생존하며 다른 바이러스와달리온도에덜민감하

다(Taylor et al., 1992). 즉, 56℃ 1시간, 80℃ 15분간 가열해도

사멸하지 않을 정도로외부 환경에서 오랜기간 감염력을 유

지하고 있기때문에 닭이 있는 농장에는 모두빈혈 바이러스

에 노출될위험성이높다(Goryo et al., 1985; Engstrom, 1988). 
다행스러운 점은 성계에서는 감염되어도 아무런 임상 증상

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계계군의 경우, 육성 기간부터

산란 직전까지 아무 때나 자연 감염되면 적절한 항체 형성

으로 산란시기에 만약 재감염되더라도 난계대 감염을 막을

수 있어, 후대 병아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 산란 개시

전까지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종계군은 산란 중에 감

염 위험성이 매우높아지고, 후대 병아리의안전성에서 문제

가야기될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위생 상태가 양호한 종계

계군이나 농장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CIV에 감염되는 예가

간혹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약독화된 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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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Origin and genetic grouping of Korean chicken infec-
tions anemia viruses 

Flocks Breed Isolates
Clinical 

signs
Vacci-
nation

Genetic 
group

Grand 
parent

Broiler

HK DP-1

None

Y Ⅲb

HK DP-3 Y vac

HK KC-2 Y vac

SHJE 2 N vac

SHJE 6B N vac

HH D N Ⅱ

HK-1D Y Ⅱ

HKYJ-4A Y Ⅱ

Parent Broiler

CN-37

None

Y Ⅲa

MJ N Ⅲa

HJH N Ⅲb

CN KR N Ⅲb

CN TB N vac

KKT N vac

SHCK Y vac

JB AH4 N Ⅲa

JBYKS19 N Ⅲa

KYS-14 N Ⅲb

CN YJS N Ⅱ

103-8 N Ⅱ

JB LCK2 N Ⅱ

Com-
mercial 
chickens

Broiler Q174 Depression N Ⅲb

Broiler Q227 Anemia N Ⅲa

Broiler D243 Depression N Ⅲa

Broiler D301
Depression, 
poor growth

N Ⅲb

Layer D318 Depression N Ⅲb

Native 
chicken

D354
Depression, 
death

N Ⅲb

Native 
chicken

D359
Depression, 
death

N Ⅲb

Broiler Q017
Depression, 
poor growth

N Ⅱ

Broiler D367 Depression N Ⅱ

vac: vaccine strain currently and commercially used in Korean 
peninsular. 

백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산란 개시 전에

항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는 백신접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하여좋은 품질의 병아리가 생산될것으로 기대된다.

4. 조류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조류 아데노바이러스(AVV; avian adenovirus)는 12종의 혈

청형이 있는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닭에서는봉입체성 간염

(IBH; Inclusion Body Hepatitis)과 심낭수종(HPS; Hydroperi-
cardium Syndrome)을 일으킨다(Christensen and Saifuddin, 1989). 
IBH/HPS가 나타난 닭은높은 폐사율이 관찰되며, 주 병변으

로는 간의 심한괴사와 심낭소종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질
병 전파는 감염된 종계에서 후대 병아리로 감염되는 수직

전파와 동거 감염된 닭의 분변이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수평 전파가 가능하다(Cowen, 1992). 
AAV 병원성은 매우 다양한것으로 알려져있으며(Erny et 

al., 1991), 보통 자연 감염(구강 감염)을 시켰을 경우 병원성

이 매우 미미하지만 근육 접종 방법을 이용한 병원성 검사에

서 매우높은 병원성을 보이고 있은것으로 보아많은 AAV
는잠제적인 병원체로서 다른 면역억제성 질병인 전염성 F
낭병(IBD; Infectious Bursal Disease), CIA와 동시 감염되거나

곰팡이 독소(Aflatoxin)가 있는 사료를 먹었을 경우 장 점막

에서 전신으로 감염되어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Toro et al., 2000; Toro et al., 2002; Shivachandra et 
al., 2003). 또한, 흥미로운 점은 감염된 닭에서 여러 종류의

혈청형이 분리된다는 점이다. AAV는 특정 혈청형에 대한

중화 항체 역가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다른 혈청형이 계속

분변으로배출되며, 이는 혈청형들 간에교차 면역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국내에서 종란을 생산하는 원종계, 종계, 백세미 생산 계

군에 대한 AAV 감염률을 조사하였다(Table 9). 원종계 45계
군을 대상으로 AAV 검사 결과 2계군에서 양성이 확인되었

으며, 종계에서는 998계군 중 27계군(2.7%)이 AAV에 감염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백세미를 생산하는 일반

채란계에서는 9.3%의 양성율이 관찰되어 종합적으론 3.1%
의 감염계군이 관찰되었다. 역학적으로 중요한점은 34개 양

성계군 중에 12계군이 serotype 4를 갖고 있다는 점이며, 이
혈청형은 비교적 병원성이 높고 봉입체성 간염뿐만 아니라

심낭수종증을 동반하며서 현재 국내 육계에서 가장많이피

해를 주고 있다.
또한 CIAV에 감염된많은 농장들이 역시 AAV에 동시 감

염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는 동시에 난계대 감염될 경우 서

로 상승 작용에 의한 후대 병아리에서의 피해는 더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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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urvey of avian adenovirus infection on the three diffe-
rent breed of chickens

Animal Viral gene detection (%)

Grand parent flocks 2/45 (4.4)*

Parent flocks 27/998 (2.7)

Baek-semi parent flocks 5/54 (9.3)

Total 34a/1,097 (3.1)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a34 positive flocks included 12 flocks classified as serotype 4.

될 것으로 추정된다.

5. 조류 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조류 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은 난계대 전파나 감염이 일어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계 생산성 저하와 관련

하여많은 농장주나 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국내의 발생 실태에 대한 의문점이나 현황을 궁금해

하고 있기때문에본보고서에 간단하게포함시키고자 한다. 
조류 뉴모바이러스(Avian pneumonvirus; APV)는 Paramyxo-
viridae, Metapneumovirus 속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칠면조

후두기관염(Turkey Rhinotracheitis; TRT), 닭 두부 종창 증후

군(Swollen Head Syndrome; SHS) 발생과 관련이 있다(Cook 
et al., 1995; Kehra, 1998). 조류 뉴모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임

상 증상이나 병변은 없으며, 전염성 코라이자(infectious 
coryza),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ORT) 감염증, 마이코

플라즈마증에 감염될 때와 매우 유사하다(Cook, 2000). 1970
년대 후반 남아프라카에서 첫 발생 사례가 확인된 이후 유

럽, 미국, 일본등많은 나라에서 발병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Naylor and Jones, 1993). 보통 한 계군이 감염되면 4% 정도

만이 호기 증상을 보이며 2% 미만의 폐사율과 10% 미만의

산란율 감소가 관찰된다. 
경기도 일원 육용 종계, 산란계, 육계 농장들을 대상으로

조류 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항체를 조사한 결과, 육용

종계 농장은 57.1%, 산란계 100%, 육계 26.3%의 항체 보유

율이 관찰되었다(Table 10). 산란 전후 항체 보유율을 볼 때, 
육용 종계의 경우 8개 검사 농장 중 3개 농장이 양성 반응을

보여 37.5%였지만 산란 후엔 6개 농장 중 5개 농장 83.3%가

항체를갖고 있었다. 육용 종계 개체별로는 산란 전 12.6%였

으나, 산란 후 60.7%로 대폭 상승하는것으로밝혀져생존기

간이길어지면서 기회 감염의 빈도수가높아지고, 이에 따른

항체 보유율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rown and

Table 10. Serological survey of avian pneumovirus infection in 
the chickens based on the breed in 2009

Animal Farms (%) Individuals (%)

Broiler breeder 8/14 (57.1)* 97/304 (31.9)

Layer 27/27 (100) 493/543 (90.8)

Broiler 5/19 (26.3) 15/517 (2.9)

Total 40/60 (66.7) 605/1,364 (44.4)

*No. of positive flocks/No. of tested flocks (%).

Bracewell, 1988).
현재까지 농장에서 직접 백신 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이

불가능하며, 이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백신이없기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에서 생산된 생독 백신 도입을 위한 기

술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입증되고

긍정적인 기술 검토 결과가 얻어진다면 산란계에서 감염되

어도 피해가 거의 없지만, 육용 종계에서는 산란율 저하 등

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백신 접종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적 요

본 조사 연구는 종란을 생산하는 원종계, 종계, 백세미씨

알 생산 농장을 대상으로 수직 감염(난계대전파)되는 전염

성 질병인 추백리/가금티푸스, 닭마이코플라즈마증(MG, 
MS), 전염성 빈혈증, 조류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항

원 및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원종계 45계군, 종계 1,018계군, 백세미씨

알 생산 54계군에 대한 성적이다. 추백리/가금티푸스 항원

검사에서는 모든 계군이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항체 검사

결과 종계 3.2%, 백세미씨알 생산계군 3.0%의 항체 양성율

이 관찰되었다. 계종별 가금티푸스의 발생률은 종계군의 항

원 검사 결과와 상반되어 육계 44.3.7%, 백세미 26.2%, 산란계

15.7%, 토종닭 12.6%, 육용 종계 1.08%였다. MG 항체 검사 결

과, 원종계 71.1%, 종계 및 백세미씨알 생산계군 각 88.7% 항
체 양성율이 확인되었으며, MS 항체 검사 결과도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 닭 전염성 빈혈 바이러스 검사 결과, 원종

계 42.2%, 종계 18.0%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항체 양성율도 86% 이상이었다. 이와 함께조류 아데

노바이러스 항원 검사 결과에서는 원종계 4.4%, 종계 2.7%, 백
세미씨알 생산계군 9.35%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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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종계군은 닭 마이코플라즈

마증과 닭 전염성 빈혈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감염되어

있는것으로 판명되어 질병별 적절한 예방책이필요한것으

로 나타났다. 
(색인어 : 난계대전염병, 마이코플라즈마증, 살모넬라, 전

염성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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