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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on infection status of pathogens of diarrhea from Korean in-
digenous goat. A total of 800 fecal samples was collected from 50 farms from January to November 
2016 and was tested by automatic biochemical machine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he over-
all infection rates of parasitic, bacterial and viral pathogens was 13.0%, 23.0%, 11.3% and the rates 
of coccidia, Escherichia coli (E. coli), bovine viral diarrhea virus (BVDV), rotavirus and coronavirus 
were 13.0%, 23.0%, 5.3%, 8.8% and 2.6%, respectively. In the rates of mixed detection, single was 
29.8%, double 5.1%, triple 2.8%, quadruple 1.1% in each sampl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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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재래산양은 소과 소목의 초식성 포유동물

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육

되어 왔으며 산악지형 등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뛰어

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최근에는 한방에

서 보신제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문 요리점의 증가 

등에 따라 사육농장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질병 예방

과 사양관리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Koh 등, 2005; 

Sohn 등, 2016). 그러나 오랜 사육역사에 비하여 재래

산양의 질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세균 및 기생충

성 질병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으나, 다른 가축들에 

비해 그 수가 상당히 적으며 특히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재래산양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약 78%가 소화기와 호흡기 관련 

질병이며 이는 사육농장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소화기 질병 중 설사는 어린 동물에서 폐사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독시설 등이 미비한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에서 설사병 병원체 분리

율이 높은 Sohn 등 (2016)의 결과에 따라 이번 연구

에서는 100두 미만 농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사병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성 원

인체와 온도, 습도, 사료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coccidia, E. coli, Salmonella spp., 

rotavirus, coronavirus, BVDV 등이 염소의 주요 설사

병 병원체로 알려져 있다(Heo 등, 1999; Kim, 2000; 

Cho 등, 2008; Choe 등, 2012).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에서 사육중인 

재래산양 설사병의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

출률과 세균성 병원체에 대한 항생제 내성 양상을 살

펴보고 이를 효과적 방역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2 손준형ㆍ이재봉ㆍ황유선ㆍ김상윤ㆍ김석환

Korean J Vet Serv, 2017, Vol. 40, No. 1

Fig. 1. Gel electrophoresis of viral pathogen-specific gene by PCR. Lane M: 1kb size marker. Lane 1, 2, 4∼10, 13∼16, 23: triple detected 
(BVDV, rotavirus, coronavirus), Lane 3, 11, 12,: double detected (BVDV, rotavirus), Lane 24, 25, 27, 29∼32: single detected (rotavirus), Lane PC: 
positive control strain.

Table 1. PCR program and product size of viral diarrhea pathogens in goat

PCR cycle Temperature Time Product size

1 cycle Reverse transcription reaction 45°C 30 min BVDV : 297 bp

rotavirus : 400 bp

coronavirus : 660 bp

Inactivation of reverse transcription 94°C 5 min
40 cycles Denaturation 94°C 30 sec

Annealing 58°C 1 min
Extension 72°C 1 min

1 cycle Final extension 72°C 5 min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6년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 동안 경북지역 

17개 시ㆍ군, 50호의 농장에서 농장별 16점의 염소시

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분변은 24시간이내에 실험

에 사용하였고 실험을 실시할 때까지 4°C에서 냉장ㆍ

보관하였다.

검사방법

  기생충성 병원체 동정: 기생충성 설사병 병원체의 동

정은 1 g의 분변을 채취하여 Zajac과 Conboy(2006)의 

방법에 따라 포화식염수를 사용하여 부유법을 실시

하고 현미경상으로 확인하였다. 재래산양에서 흡충류

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Cho 등(2008)의 연구 결과에 

따라 흡충류 검사를 위한 침전법은 실시하지 않았다.

  세균성 병원체 동정: 분변 시료를 blood agar plate 상

에서 37°C, 24시간 배양한 후 설사병 병원체로 의심

되는 집락을 제조사에서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0.45% 

saline에 혼합하여 탁도를 0.6McF로 조절한 후 VITEK2 

GN test kit, VITEK2 GP test kit와 Automatic bio-

chemical machine인 VITEK2 Compact (Biomerieux, 

FRANCE) 장비를 사용하여 세균성 설사병의 병원체

를 확인하였다.

  바이러스성 병원체 동정: 바이러스성 병원체 동정은 

PCR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는데 이를 위한 유전자 

추출은 Genomic DNA&Viral RNA extraction kit와 자

동화장비(Malcom, JAPAN)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각 질병에 대한 병원체 동정은 Bovine Coronavirus/ro-

tavirus/diarrhea disease virus Detection kit (iNtRON,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Table 

1과 같이 PCR을 실시한 후 ethidium bromide (EtBr)가 

첨가된 1.5% agarose gel 상에서 BVDV 297 bp, rotavi-

rus 400 bp, coronavirus 660 bp에서 각각 특이밴드를 

확인하였다(Fig. 1).

결과 및 고찰

  경북지역 50개 농장에서 채취한 800점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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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nfection rates of diarrhea pathogens in goats feces

Pathogens
Parasite Bacteria Virus

Coccidia E. coli BVDV Rotavirus Coronavirus

No of  positive 422 104 184 43 70 21
Positive rate (%) 52.8 13.0 23.0 5.8 8.8 2.6

Table 3. The multiple infected patterns in goats feces

Infected patterns No. of double detected (%) No. of triple detected (%) No. of quadruple detected (%)

Total 
41 (5.1) 22 (2.8) 9 (1.1)

CcE CcR CcC CcB ER RB CcER CcEC CcEB CcRB RCB CcERB CcRCB ERCB

No. of positive 18 8 1 5 8 1 2 1 4 3 12 2 4 3
(%) 2.3 1.0 0.1 0.6 1.0 0.1 0.3 0.1 0.5 3.8 1.5 0.3 0.5 0.4

*coccidia (Cc), E.coli (E), rotavirus (R), coronavirus (C), BVDV (B).

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45 농장, 310점에서 1개 이

상의 설사병 병원체가 검출되어 검사호수 대비 90.0%, 

검사시료 대비 38.8%의 양성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검사호수 대비 86.0% (43/50), 검사시료 대비 28.1% 

(225/800)의 양성률을 보인 Sohn 등(2016)의 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세균성, 바이

러스성 병원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기생충성 병원체가 포함되면서 검출률이 높아진 것

으로 판단된다. 기생충성 질병은 25농장, 104점에서 검

출되어 각각 50.0%, 13.0%의 수치를 보여 99.0% (107/108)

의 기생충 양성률을 보인 Cho 등(2008)의 연구 결과

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기생충성 병원체는 모두 

coccidia로 확인되었다. 세균성 병원체는 184점의 시

료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23.0%의 검출률을 보였고 

모두 E. coli로 확인되었다. 바이러스성 병원체는 BVDV, 

rotavirus, coronavirus 3종이 검출되었는데 각각 5.8% 

(43/800), 8.8% (70/800), 2.6% (21/800)의 양성률을 보였

다. 이는 2.4%의 검출률을 나타낸 Bosilevac 등(2015)

의 연구에 비해 E. coli 검출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BVDV와 rotavirus는 각각 21.1%, 28.6%의 감염률을 

보인 Fulton 등(1982), Kaminjolo 등(1994)의 결과에 

비해 낮았으며, coronavirus는 2.6% (21/800)의 검출률

을 보여 1%의 보인 Yang 등(2008)의 연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E. coli, salmonella가 각각 21.5% 

(172/800), 0.9% (7/800), BVDV, rotavirus, coronavirus는 

각각 7.6% (61/800), 5.6% (45/800), 3.0% (24/800)의 

양성률을 나타낸 Sohn 등(2016)의 결과와 salmonella
를 제외하고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사병 병원체 검출형태로 살펴본 결과 1종의 단

독검출은 29.8% (238/800), 2종 혼합검출 5.1% (41/800), 

3종 혼합검출 2.8% (22/800), 4종 혼합검출 농장이 

1.1% (9/800)으로 확인되었다. 병원체별로 혼합감염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먼저 기생충과 세균의 혼합검

출은 coccidia와 E. coli의 2종 혼합검출이 2.3% (18/800)

였다. 기생충과 바이러스성 병원체의 혼합검출은 coc-

cidia와 rotavirus의 2종이 1.0% (8/800), coccidia와 co-

ronavirus, coccidia와 BVDV 0.1% (1/800), 0.6% (5/800)

로 각각 나타났으며 세균성 병원체와 바이러스성 병

원체 2종의 검출은 E. coli와 rotavirus만이 8건으로 

1.0% (8/800)이었으며, 바이러스성 병원체 2종 혼합검

출은 rotavirus와 BVDV 0.1% (1/800)로 확인되었다. 

병원체 3종의 혼합검출은 coccidia와 E. coli, rotavirus

가 2건, coccidia와 E. coli, coronavirus 1건, coccidia와 

E. coli, BVDV 4건으로 각각 0.3% 0.1%, 0.5%로 나타

났고, coccidia, rotavirus, BVDV가 3.8% (3/800), 바이

러스성 병원체 3종의 혼합검출은 12건으로 1.5%의 

검출률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설사병 병원체 4종의 

혼합감염 상황은 coccidia, E. coli, rotavirus, BVDV 2

건, coccidia, rotavirus, coronavirus, BVDV 4건으로 

0.3%, 0.5% 각각 확인되었고 E. coli, rotavirus, corona-

virus, BVDV의 4종 혼합검출이 3건으로 0.4%의 검출

률을 보였다(Table 3). 지금까지 재래산양의 다양한 

설사병 병원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으나 Sohn 등 

(2016)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이번 연구에서 병원체 

2종 혼합검출 5.1% (41/800), 3종 혼합검출 2.8% 

(22/800), 4종 혼합검출 1.1% (9/800)로 나타나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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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특히 coronavirus 양성이 확인된 모든 시료는 적어

도 1종 이상의 병원체와 혼합감염이 되어 있었는데 

corinavirus가 다른 설사병 병원체의 혼합감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결    론

  경북지역 50호의 농장에서 채취한 800점의 분변 

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래산양 설사병 병원체 조

사 결과 전체 90.0% (45/50)의 농장에서 1개 이상의 

병원체가 검출되어 대부분의 농장이 설사병에 노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사병 병원체의 검

출률은 38.8% (310/800)였으며 병원체별 검출률은 

coccidia, E. coli, BVDV, rotavirus, coronavirus가 각각 

13.0% (104/800), 23.0% (184/800), 5.8% (43/800), 8.8% 

(70/800), 2.6% (21/800)로 확인되었다. 병원체 검출형

태는 1종의 단독검출이 29.8% (238/800), 2종 혼합검

출 5.1% (41/800), 3종 복합검출 2.8% (22/800), 4종 복

합검출 농장이 1.1% (9/800)였다. 이 중 coronavirus가 

양성으로 확인된 시료는 모두 2종 이상의 설사병 병

원체에 감염이 되어 혼합감염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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