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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번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 ( PRRS ;  Porcine Repro-

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은 우리나라를 포함

한 전세계적으로 양돈산업에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

치고 있는 질병으로,  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년간 손

실 금액이 약 6천5백억(미화 560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피해의 정도가 정확히 조사 된 바가 없으

나 현장의 골칫거리로 아직도 인식되어 다양한 시도 ( Depop,

Multi-site, Stabilization, etc )를 통해 사안별로 조치들을

하지만 발생정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차단방

역에 한 미국의 자료를 소개하오니 양돈현장 수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서서론론 (( IInnttrroodduuccttiioonn ))

돈군내 혹은 돈군간의 PRRS 바이러스전파의 예방은 농장

질병 관리 프로그램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바이러스 전파

를 콘트롤하는 것을 돕기위해 본 매뉴얼은 미네소타 학 그룹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제공하며, 실험의 디자인에는

바이러스 전파의 경로에 한 파악과 질병에 의한 위험을 줄

이기 위한 차단 방역 ( 바이오시큐리티 )의 프로토콜을 개발하

기 위한 내용이 주가 된다.

실험은 학의 Swine Disease Eradication Center( SDEC )

생산 지역농장에서 2년간 수행 및 프로토콜의 정리가 되었으

며, 저자들은 매일 프로토콜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 으며,
(주) 성미생물 연구소

정 성

일반원고

PRRS 전전파파방방지지를를 위위한한 차차단단방방역역 프프로로토토콜콜
Biosecurity protocols for the prevention of
spread of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출처 : A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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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PRRSV 전파 방지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양돈수의사 여러분들도 이 매뉴얼에 따라 일부분만이라도 농장에 적

용, 확인하고 고객들을 유도하면 효과적인 차단방역에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바바이이러러스스 개개요요 (( VViirruuss OOvveerrvviieeww ))

농장간이나 돈군내 바이러스 전파를 논하기전에 바이러스의 숙주범위와 생화학적 특성을 이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PRRS 바아러스는 single-stranded positive sense RNA 바이러스로서 Nidovirales, , family

Arteriviridae and genus Arterivirus에 속하고, 숙주특이성이 강해서 돼지가 유일하게 감염되는

숙주이다.

돈체 밖에서는 고온, pH변화 ( 6이하나 7.65이상 ), UV의 장시간 노출 및 화학적 물질에 감수성이

높지만, 냉동 ( 하20℃ )상태에서는 수개월~수년간 생존가능하며 온도가 상승할수록 생존력은 떨

어지나 ( 예, 21℃에서 6일간, 37℃에서는 24시간 및 56℃에서 20분간 생존가능) 습도가 높으면 11

일까지도 살아있다.

전파경로와 차단방역 프로토콜
(( RRoouutteess ooff SSpprreeaadd aanndd PPrroottooccoollss ooff BBiioosseeccuurriittyy )) 

I. 직접적인 경로 : 생돈 및 정액 (( DDiirreecctt RRoouutteess :: LLiivvee AAnniimmaallss aanndd SSeemmeenn ))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유일한 숙주는 돼지이고, 한번 감염된 돼지는 혈액,침, 우유와 초유, 오줌과

똥, 오염된 정액을 통해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관리된 음성돈군으로부터 후보물질( 후보돈, 후보웅돈 및 정액 )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수의사간의 정보에 항상 밝아야하고 검역과 시험으로 확인 후 후보물을 구입해야한

다. 아래의 예는 후보물을 농장 내로 들여올 때 바이러스의 도입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1. 격리 (( IIssoollaattiioonn ))

격리(검역)시설은 바이러스 차단 방역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다. 격리시설은 기존의 번식돈군과

최소한 120m이상 떨어진 다른 곳이나 외부에 위치해야한다. 후보를 들여오면 최소한 30일은 격리돈

사에 두고 농장에서 매일 관찰일지를 작성하면서, 농장관리 수의사는 도입 후보돈군이나 검역중 발

병이 의심되면 공급 종돈장의 수의사와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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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 TTeessttiinngg ))

�교체후보돈은 격리시설 도착 후 1 ~ 2일내 및 번식돈 편입

5~7일전에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감염되면 24시간내에

바이러스의 RNA는 혈액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심급성 감

염의 확인을 위해서는 PCR을 권장한다. 격리시설에서 이

틀이 지난후의 샘플은 바이러스 항체측정을 위한 ELISA

로 시험을 한다.

�혈액스왑 ( swab )기술로 인공수정센터들도 정액채취하는

날에 웅돈의 혈액과 정액의 정기적 검사를 PCR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검사방법은 진단시설의 능력에 따라 정액의 PRRS바이

러스에 한 당일 검사 결과와 같이 농장에 제공되어지면

가장 이상적이다.

II. 간접적인 경로들 (( IInnddiirreecctt RRoouutteess ))

바이러스의 기계적인 전파는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아래에

열거하는 전파경로와 차단방역 프로토콜은 질병전파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 시설물들 (( FFaacciilliittiieess ))

돼지를 포함한 모든 양돈장내 시설물들은 올인,올아웃( All

In, All Out ) 상태로 돈군의 흐름 ( pig flow )을 유지해야만,

감염되거나 나이든 돼지로부터 비감염돈이나 어린 돼지에게

로의 전파를 줄일 수 있다. 올인, 올아웃과 함께 돈사내 입식

전 세척은 매우 중요한데 바이러스 양성 감염돈사의 세척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모든 유기물( 똥, 오줌, 사료, 깔짚 과 체액 )은 제거해야하

며 강력세척기로 모든 표면을 닦아낸다. 특히 문, 급이기,

급수기 , 바닥 틈새 및 갈라진 곳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모

두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1】후보돈혈액검사

【그림2】유기물 찌꺼기제거는 시설물의 적절한 위생에

가장중요한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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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이 세척 후 효과적인 소독이 필요한데, 4급암모늄+

루탈알데히드 나 변형 포타슘 모노설페이트가 효과적이

며, 이들 소독제는 0.8 ~ 1%로 2시간이상 적용해야 효과

를 볼 수 있다. 발포기를 이용한 소독은 눈으로 소독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소독제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키므로 효과

가 더욱 좋다.

�세척, 소독 후에는 반드시 건조해야만 바이러스를 제거한

위생적인 돈사가 확보된다.

2. 주사침 (( 바바늘늘 ;; NNeeeeddlleess ))

일단 돼지가 감염되면 혈액내의 바이러스양은 높은 수준으

로 올라간다.

따라서 감염된 돼지에게 사용한 주사침을 다른 돼지에게 사

용하면 혈액성 전파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므로 최소한 모돈은

1두 1침이나 무침주사기를 권장한다. 

3. 운송수단들 (( TTrraannssppoorrtt VVeehhiicclleess ))

오염된 운송수단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가 될 수 있으므로,

운송수단인 차량과 트레일러등도 세척 / 소독 / 건조의 과정

을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트럭의 페달, 깔판 등은 소독액 스

프레이로 깔끔히 소독해야한다.

� 차량의 모든 유기물 ( 똥,오줌,사료, 깔짚 등 )은 제거하고

특히 손이 잘 안가는 구석, 차문 접합부위나 손잡이 등도

잘 소독한다.

� 세척 후의 소독은 효과적인 소독약으로 농도, 소독약 적용

시간 및 희석방법을 지켜서 실시한다.

�건조과정은 모든 위생처리 과정에서 중요하므로 형 건

조기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있다. 미국의 PIC 회사

는 별도 장치( TADD ; Thermo-assisted drying

and Decontamination System ) 를 이용해서 2시

【그림3】발포기를 이용한 ther제의 적용은 매우 효과

적인방법이다.

【그림4】적절하게준비된분만실.

【그림5】오염된차량은비감염돈에게바이러스전파를

하는원인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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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가량 차량을 말리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

이다.

4. 사람 (( PPeerrssoonnnneell ))

사람의 손, 의복 및 신발도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된다.

들어갈 때 ( Entry Protocols )

�농장방문전 : 최소한 하루 이상은 다른 농장은 가지 않는다.

�샤워하고 들어가고, 샤워하고 나온다 : 농장 출입전 샤워는

필수이다.

�덴마크 농장 입장 체계 : 돈사에 들어가기전 옷, 신발을 농장

내비치된것으로갈아입고손은반드시씻는다.

손손 (( HHaannddss ))

�장갑 :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복 단

위로 바꾸어 준다.

�소독기와 손의 세척 : 손을 자주 씻고 요드액이 들어간 소

독기로 손을 씻어주면 효과적이다.

의의복복 (( CCoovveerraallllss ))

�돈사별로 정해진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일회용도 사용한다.

신신발발 (( BBoooottss ))

�발판 세척 : 돈군간의 바이러스 전달의 위험성을 크게 줄

일 수 있으므로, 매일 효과적인 소독제를 갈아준다 ( 효과

적인 사용소독제 ~ 염소계열, 4급 암모늄+ 루탈알데히

드, 변형 포타슘 모노퍼설페이트 )

�일회용 또는 돈사별 신발을 둔다. 농장신발은 절 외부로

신고 나가면 안되며, 자주 소독하여 바닥에 묻은 똥을 깨끗

이 씻어주어야한다.

【그림6】건조는차량소독에서도가장중요한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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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염매개체 (( FFoommiitteess ))

오염된 농장 공급물이나 박스들도 전염매개체가 될 수 있으므

로, 모든 반입물품은 소독 후 최소한 2시간이상 지난 뒤에 농장

으로 들여온다.

이중포장은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며, 격리실

( D & D room )을 두어 소독 ( Disinfection )과 건조 ( Drying )

를 한다.

모든 반입물은 이 방에서 전체부위를 소독 후 2시간이상 둔

뒤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한다.

연막기로 소독을 할 경우 한면에 최소한 5분이상 소독약을 접

촉시키고 나서 전체면을 다하고나서 2시간 이상 이방에 두면 되

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4급 암모늄+ 루탈알데히드

0.8%나 변형 포타슘 모노퍼설페이트 1%를 권장한다.

6. 벌레 및 해충 (( IInnsseeccttss ))

집파리나 모기는 2.4km 떨어진 감염농장의 바이러스를 전파

시킬 수 있다.

파리의 바이러스 저류부위는 소화기( GI tract )이고, 저류된

바이러스의 감소속도는 파리의 먹이 섭취량과 환경온도에 향

을 받는다.

이러한 해충방지를 위한 방법은

�스크린 설치 ; 해충이 붙을 수 있는 모든 출입구, 창문 및 벽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 그림 8 ) 주기적으로 환기를 위해 청결하

게 유지한다.

�해중구제제 : 시중에 팔고있는 스프레이나 액상의 피레스린

성분 구제제가 효과적이다.

�해충구제장치 : 막 나 줄형태의 장치가 있다.

�돈사주위 관리 : 잡초나 풀, 고인 물을 제거하여 해충의 번식

처를 없앤다.

【그림7】반입물품에는안개분무기소독이효과적이다.

【그림8】돈사 옆의 벽면에 설치한 스크린으로 해충의

유입을현저히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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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기여과 (( AAeerroossoollss ))

�바이러스의 공기전파는 분리주에 따라 특이적 ( isolate-

specific )인데, 최근에 발견된 강병원성 분리주들 ( MN-

184와 1-18-2 )은 기존의 분리주보다 멀리 공기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염성 바이러스는

120m이상 전파될 수 있다고 하지만, 디 등 ( Dee et al, 출

간준비중)은 3.3km 이상도 전염 될 수 있다고 하므로, 차

단방역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농장의 예산규모, 돈군의 도, 사육형태

( 종돈 혹은 육돈 )에 따라 다양한 공기여과 시설을 이용하

여 효과를 보는 예도 있다.

III. 기타

�돈육 : 감염돈의 돈육내에서 7일(섭씨4℃) 및 수개월( 하

20℃ 냉동)간 남아 있으므로 절 로 (감염)돈육을 농장내

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

�폐수 : 섭씨20℃에서 3일이상, 섭씨4℃에서 7일이상 살아

있을 수 있어 비감염돈이 접촉시에는 감염 될 수 있다. 폐

수를 버리는 돈군보다 재활용 폐수를 이용하는 돈사는 외

부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사체처리 : 묻거나 태우는 방법이 권장된다. 폐사돈 처리

차량은 돈사내로 들어와서는 안도니다.

IV. 결론

지난 2년간 이 프로토콜로 운 한 농장들의 바이러스 전파

방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의 동의와

결심이 핵심이며, 관리수의사와 중간전달자인 직원들과의 교

육, 학습이 절 적으로 필요하다. 이프로토콜을 수행함으로

써 생산자들의 수익을 기 하며, 바이러스의 전파방지가 지

역 양돈산업에 큰 공헌을 하기를 기 한다.

【그림9】단독 MERV 16 필터 / 저장소 ( 천정 흡기구

나쿨링패드전에설치 )

【그림10】이중챔버구조의외관(왼쪽)

【그림 11】챔버내의배기팬외관(오른쪽)

【그림12】챔버내의입기판

【그림13】소각은PRRS양성사체처리에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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