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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ck of hygiene and puerperal mastitis are common causes of bacterial diseases in nursing

neonat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solate microorganisms from milk samples of healthy female Jindo

dogs with suckling puppies and to investigate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against the isolated bacteria. Milk

samples were collected from 120 udders of 12 lactating Jindo dogs that were 2~4 years old without any

clinical diseases including mastitis. Bacteria were isolated from 64 milk samples (53.3%), either singly

(76.6%) or in combination (23.4%). Staphylococcus (S.) spp. was the most common microorganisms (74.7%)

isolated from canine milk, followed by Haemophillus spp. (10.9%), Streptococcus spp. (9.6%), Gardnerella

spp. (2.4%) and Moraxella spp. (2.4%). The most frequently isolated organism was S. warneri (31.3%).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these bacteria was tested with 17 antimicrobial agents by Kirbyand Bauer

standardized disc diffusion method. Results indicated that bacteria isolated from healthy canine milk were

mostly susceptible to amoxicillin-clavulanic acid, cephalothin and ceftiofur, but were resistant to

erythromycin, neomycin and 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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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암개의 유선은 흉부에서부터 서혜부까지 배쪽 정중선

양측으로 4~6쌍이 존재한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

나 5쌍이 가장 일반적이며 cranial thoracic mammary

gland, caudal thoracic mammary gland, cranial abdominal

mammary gland, caudal abdominal mammary gland,

inguinal mammary gland로 분류한다 [22]. 여러 쌍을 갖

는 개의 유선 구조 중 다른 동물과 차이를 보인 것은 젖

샘관의 개구로 새김질동물에서는 여러 젖샘관이 유두의

기저부위에 있는 젖샘동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두관이

개구 하지만 개의 경우 여러 개의 젖샘관이 유두관으로

직접 연결되어 유두끝 표면에서 7~16개로 개구하고 있

다 [22]. 

개의 유방염은 독혈증 또는 패혈증 등의 전신 증상을

나타내는 심급성형, 유즙분비정지, 부종, 동통, 열감 등

의 임상증상을 보이나 비교적 전신증상이 약한 급성형

등의 임상형 유방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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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유성분 변화, 유즙 중 호중구,

림프구 등의 체세포수 증가, 유즙 중 세균이 배출되는

만성형 및 준임상형 유방염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1, 14, 17, 19, 20]. 이러한 개의 유방염은

유선내 세균 감염이 주요 원인으로 포유중인 암캐의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선에 발생하며, 분만 후 6~10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때때로 위임신 상태에서도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 17]. 유선내 세균감염은 대

부분 유두공을 통한 상행 감염으로 일어나지만 자궁내

막염 등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다른 감염으로부터 유래

되는 혈행성 감염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11, 25]. 개

에서 유방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은 Coliforms,

Staphylococci, Streptococci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13, 14,

25] 유선의 울혈, 상처, 불결한 환경 등도 개 유방염의

주요한 발병 소인으로 기여하고 있다 [25].

분만 후 모견이 유방염에 이환시 유량과 유질은 저하

되고 유즙을 통해 세균이나 세균원성 독소가 배출 될 수

있다 [1, 2, 18]. 강아지에서 세균감염은 신생 강아지의

다양한 폐사원인 중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17, 18], 사

육환경을 비롯하여 모견의 분변, 질 분비물 및 유두접촉

그리고 유즙의 섭취를 통하여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7, 18, 20]. 분만 후 포유 중인 모견의 유즙

과 폐사한 자견의 장기로부터 세균을 분리한 연구에서

는 유방 내 감염이 존재하는 모견으로부터 포유중인 신

생자견이 감염성 질병의 이환 및 치사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17].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젖소 및 젖염소에서 처

럼 유즙 중 분포 세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

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만 후 포유

중인 건강한 모견의 유선 내 세균 감염 양상을 파악하

고 유즙으로부터 분리된 세균에 대하여 항균제감수성을

조사함으로써 신생자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 감염

성 질환의 예방과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

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유즙시료채취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진도견 연구소 및

전남대학교 실험동물 사육사에서 분만 후 포유중인 2세

에서 4세까지의 진도견 12두의 120분방으로부터 유즙

시료를 채취하였다. 공시된 포유 진도견 12마리 모두 유

방염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건강한 개체였으며, 유즙시

료 채취 기간 동안 포유자견 역시 설사 등을 보이지 않

았다. 유즙의 채취는 유두를 70% 알콜솜으로 소독한 다

음 첫 줄기의 유즙은 짜버리고 알콜솜으로 다시 소독하

여, 멸균된 수송용 면봉(BBL, USA)에 몇 줄기의 유즙

을 짜서 채취하였다. 유즙을 채취한 면봉은 수송용 배지

가 담긴 보관용기에 넣어 밀봉하였으며, 5oC 냉장상태

로 실험실로 운반한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 분리 및 동정

유즙을 채취한 면봉을 5% 면양혈액이 첨가된 혈액한

천 배지에 도말 하였다. 도말 된 배지는 37oC 배양기에

서 24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의 형태에 따라 새로

운 혈액 배지에 계대 배양하였다. 순수 배양된 집락은

집락의 성상 및 용혈성 유무를 기록하고 그람 염색을 실

시하였으며, 그람 양성 구균은 coagulase test를 그람 음

성 간균은 catalase 및 oxidase test를 실시한 다음 각각

의 권장농도로 희석한 균 희석액을 GPI와 GNI카드

(bioMeriux, France)에 흡인시킨 후 자동미생물동정기인

Viteck2(bioMeriux, France)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약제 감수성 시험

분리 균에 대한 항균제감수성 검사는 Bauer-Kirby의

디스크확산법 [7]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

된 항균제디스크는 17종으로 Table 1에 정리하였다. 분

리균을 brain heart infusion broth에 접종하여 37oC 배양

기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멸균 인산완충액으로 세균농

도를 MacFarland No. 0.5로 희석하였다. 희석세균은 멸

균 면봉에 적셔 Mueller Hinton 한천배지에 도말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건조시킨 후 3 cm 간격으로 항균제 디

Table 1. List of Antimicrobial disk

Antimicrobial agents
Content

(µg/disk) 

Amoxicillin/clavulanic acid 30

Amikacin 10

Ampicillin 30

Cephalothin 30

Ceftiofur 30

Ciprofloxacin 5

Erythromycin 10

Gentamycin 10

Kanamycin 30

Lincomycin 10

Lincomycin/spectinomycin 10 + 30

Neomycin 10

Norfloxacin 10

Penicillin 10

Streptomycin 10

Sulfamethoxazole/trimethoprim 10 + 5

Tetracyclin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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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를 적하하고 18시간 배양한 다음 억제대의 크기를

판독하였다. 결과는 디스크 제품(BBL, USA 및 Oxoid,

UK)의 판정 기준에 따라 감수성과 내성으로 구분하였

으며, 중등도 이상의 내성을 보이는 균주들은 모두 내성

으로 구분하였다.

결 과

분방별 균 분리율

포유중인 진도견 12두의 120분방에서 채취한 유즙으

로부터 세균의 분리율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64분방

의 유즙에서 세균이 분리되어 53.3%의 분리율을 보였으

며, 이중 단독으로 균이 분리된 것은 76.6%였고, 2종 이

상의 균이 복합 감염된 것은 23.4%였다. 한편 서혜부에

위치한 분방에서는 균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흉부와 복

부에 위치한 각각 2쌍의 분방에서는 전·후 및 좌·우

위치에 따른 감염률이 62.5~70.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균종별 분리율

유즙에서 분리된 세균의 균종별 분리율은 Table 3과

같다. 총 16종 83균주가 분리되었으며 균종별 분리 비

율은 Staphylococcus(S.) spp. 74.7%, Haemophillus spp.

10.9%, Streptococcus spp. 9.6%, Gardnerella vaginalis

2.4%, Moraxella spp. 2.4%였다. S. spp. 중에서는 S.

warneri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31.3%), S. aureus

(15.7%), S. arlettae(12%) 순으로 많이 분리되었다.

항균제 감수성

분리된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17종 약제 중 amoxicillin + clavulanic

acid(92.2%)와 cephalothin(89.6%), ceftiofur(88.3%) 등이

유즙에서 분리된 83균주에 대해 80% 이상의 높은 감수

성을 나타내었으며, erythromycin(53.2%), neomycin

(50.6%),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46.7%), tetracy-

cline(37.6%)에서 낮은 감수성을 보였다. 분리균 종에 따

Table 2. Isolation rate of microorganisms in the milk samples of 120 secretory units of nursing Jindo female dogs

Secretory unitsa
No. of 

secretory unit

No. of non-

isolation (%)

No. of isola-

tion (%)

No. of multiplicity of isolation (%)

Single Double Triple Quadruple

Thoracic units
LFb 24 7(29.2) 17(70.8) 15(88.2) 2(11.8) 0(80.0) 0(0.0)

RF 24 9(37.5) 15(62.5) 11(73.3) 4(26.7) 0(80.0) 0(0.0)

Abdominal units
LF 24 9(37.5) 15(62.5) 10(66.7) 3(20.0) 2(13.3) 0(0.0)

RF 24 7(29.2) 17(70.8) 13(76.5) 3(17.6) 0(80.0) 1(5.9)

Inguinal 

unit

LF 12 12(100) 0(80.0) 0(80.0) 0(80.0) 0(80.0) 0(0.0)

RF 12 12(100) 0(80.0) 0(80.0) 0(80.0) 0(80.0) 0(0.0)

120 56(46.7) 64(53.3) 49(76.6) 12(18.8) 2(83.1) 1(1.5)

aThoracic & abdomianl units are composed of two secretory units (thoracic units: cranial thoracic mammary gland, caudal tho-

racic mammary gland; Abdominal units: cranial abdominal mammary gland, caudal abdominal mammary gland) and Inguinal 

unit is composed of single secretory unit.
bLF: left secretory unit, RF: right secretory unit.

Table 3.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120 milk samples

of nursing Jindo female dogs

Microorganisms No. of isolates (%) 

Staphylococcus spp 62 (74.7)

Staphylococcus warneri 26 (31.3)

Staphylococcus aureus 13 (15.7)

Staphylococcus arlettae 10 (12.0)

Staphylococcus auricualris 5 (86.0)

Staphylococcus intermedius 3 (83.6)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3 (83.6)

Staphylococcus lugdunensis 1 (81.2)

Staphylococcus hycus 1 (81.2)

Haemophillus spp 9 (10.9)

Haemophillus influenza 6 (87.2)

Haemophillus aphrophilus 2 (82.4)

Haemophillus segnis 1 (81.2)

Streptococcus spp 8 (89.6)

Streptococcus pyogenes 5 (86.0)

Streptococcus sanguis 2 (82.4)

Streptococcus uberis 1 (81.2)

Others 4 (84.8)

Gardnerella vaginalis 2 (82.4)

Moraxella spp 2 (82.4)

Tatal 8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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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항균제 감수성을 보면, S. warnei는 amoxicillin +

clavulanic acid(88%), cephalothin(81%), ceftiofur(81%),

streptomycin(88%)에 높은 감수성을 나타냈고 erythromycin

(38%), neomycin(42%), tetracycline(38%)에서는 내성을

나타냈다. S. aureus는 다약제에 감수성을 나타냈으나,

ampicillin(63%), penicillin(63%), sulfamethoxazole + trime-

thoprim(50%), tetracycline(25%)에서는 내성을 나타내었

다. S. intermedius는 3주(3.6%)만 분리되었지만 대부분

의 약제에 중등도(67%) 이상의 감수성을 나타내었고

tetracycline(33%)에는 내성을 나타냈다. 

고 찰

개의 만성형 또는 준임상형 유방염은 뚜렷한 임상증

상 없이도 유즙을 통해 세균을 배출하여 신생견의 세균

성 질병 및 패혈증을 일으켜 폐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Table 4.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of microorganisms isolated from 120 milk samples of nursing Jindo female dogs

Microorganisms
No. of

isolate

No. of susceptible isolates (%)

AMC AN AM CF XNL CIP E GM K L LS N Nor P S SXT Te

Staphylococcus. 

warneri
26

23

(88) 

15

(58) 

13

(50) 

21

(81) 

21

(81) 

18

(69) 

10

(38) 

19

(73) 

19

(73) 

20

(77) 

21

(81) 

11

(42) 

20

(77) 

15

(58) 

23

(88) 

13

(50) 

10

(38) 

Staphylococcus. 

aureus
13

13

(100) 

13

(100) 

5

(63) 

13

(100) 

13

(100) 

13

(100) 

7

(88)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8

(100) 

5

(63) 

7

(88) 

4

(50) 

2

(25) 

Staphylococcus. 

arlettae
10

10

(100) 

6

(60) 

4

(40) 

10

(100) 

10

(100) 

6

(60) 

6

(60) 

9

(90) 

9

(90) 

7

(70) 

9

(90) 

5

(50) 

6

(60) 

5

(50) 

9

(90) 

3

(30) 

4

(40) 

Staphylococcus. 

auricualris
5

3

(60) 

3

(60) 

3

(60) 

4

(80) 

3

(60) 

2

(40) 

2

(40) 

4

(80) 

3

(60) 

3

(60) 

2

(40) 

2

(40) 

2

(40) 

4

(80) 

3

(60) 

2

(40) 

3

(60) 

Staphylococcus. 

intermedius
3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2

(67) 

2

(67) 

3

(100) 

2

(67) 

3

(100) 

2

(67) 

2

(67) 

3

(100) 

3

(100) 

3

(100) 

1

(33)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3

2

(67) 

1

(33) 

2

(67) 

2

(67) 

2

(67) 

2

(67) 

1

(33) 

2

(67) 

1

(33) 

0

(0) 

2

(67) 

1

(33) 

2

(67) 

1

(33) 

1

(33) 

2

(67) 

1

(33) 

Staphylococcus. 

lugdunensis
1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0

(0) 

Staphylococcus. 

hyicus
1

1

(100) 

1

(100) 

0

(0) 

1

(100) 

0

(0)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treptococus. 

pyogenes
5

5

(100) 

1

(20) 

4

(80) 

5

(100) 

5

(100) 

5

(100) 

1

(20) 

2

(40) 

1

(20) 

1

(20) 

4

(80) 

1

(20) 

5

(100) 

5

(100) 

3

(60) 

4

(80) 

0

(0) 

Streptococus. 

sanguis
2

2

(100) 

0

(0)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0

(0) 

0

(0) 

2

(100) 

2

(100) 

0

(0) 

2

(100) 

2

(100) 

0

(0) 

2

(100) 

0

(0) 

Streptococus. 

uberis
1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0

(0) 

1

(100) 

1

(100) 

0

(0) 

0

(0)

1

(100) 

1

(100) 

0

(0) 

0

(0) 

Haemophilus. 

influenza
6

6

(100) 

6

(100) 

6

(100) 

6

(100) 

6

(100) 

5

(83) 

5

(83) 

6

(100) 

5

(83) 

5

(83) 

6

(100) 

5

(83) 

4

(67) 

2

(33) 

4

(67) 

0

(0) 

5

(83) 

Haemophilus. 

aphrophilus
2

2

(100) 

0

(0) 

2

(100) 

2

(100) 

2

(100) 

0

(0) 

2

(100) 

2

(100) 

0

(0) 

2

(100) 

2

(100) 

2

(100) 

0

(0) 

0

(0) 

0

(0) 

0

(0) 

0

(0) 

Haemophilus 

segnis
1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0

(0) 

1

(100) 

Gardnerella 

vaginalis
2

2

(100) 

2

(100) 

2

(100) 

1

(50) 

2

(100) 

0

(0) 

0

(0) 

2

(100) 

1

(50) 

0

(0) 

1

(50) 

0

(0) 

1

(50) 

0

(0) 

1

(50) 

0

(0)

0

(0) 

Moraxella spp. 2
2

(100) 

1

(50) 

2

(100) 

2

(100) 

2

(100) 

1

(50) 

2

(100) 

2

(100) 

1

(50) 

2

(100)

2

(100) 

1

(50) 

1

(50) 

2

(100) 

1

(50) 

2

(100) 

2

(100) 

83
71

(92.2)

50

(64.9)

50

(64.9)

69

(89.6)

68

(88.3)

55

(71.4)

41

(53.2)

60

(77.9)

53

(68.8)

54

(70.1)

64

(83.1)

39

(50.6)

55

(71.4)

47

(61.0)

58

(75.3)

36

(46.7)

29

(37.6)

AMC: amoxicillin+calvulanic acid, AN: amikacin, CF: cephalothin, XNL: ceftiofur, CIP: ciprofloxacin, E: erythromycin, GM: 

gentamycin, K: kanamycin, L: lincomycin, LS: lincomycin+specinomycin, N: neomycin, AM: ampicillin, Nor: norfloxacin, P: 

penicillin, S: streptomycin, SxT: sulfarmethoxazole+Trimethoprim, Te: 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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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 [15, 17, 18, 20]. Schäfer-Somi등 [20]

은 패혈증을 일으킨 자견에서 분리한 Eschericia(E.) coli,

Klebsiella pneumoniae 그리고 β-용혈성 Streptococcus spp.

가 유방염이 있거나 또는 임상적으로 증상을 발현하지

않은 모견의 유즙에서도 분리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Munnich와 Lubke-Becker [17]는 pulsed field gel electro-

phoresis(PFGE) 방법을 이용해 모견의 유즙과 패혈증으

로 폐사한 자견으로부터 분리한 E. coli가 유전적 연관

성이 있음을 확인하여 모견의 유선 감염이 자견의 사망

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진도개에서

분만 후 임상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된 포유중인 모견

의 유즙 내 세균의 분포를 알아 보았으며, 분리된 세균

의 항균제 감수성 양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120분방 유즙 중 64분방에서 세균이 분

리되어 53.3%의 분리율을 보였으며, Olson과 Olson [19]

의 보고에서도 포유중인 암캐의 유즙에서 10~50%의 세

균 분리율을 나타내었고, Austria에서 38마리의 건강한

포유 모견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즙내 세균 분리

율이 71% [20]로 높게 나타내고 있어, 분만 후 모견의

유즙에서 균 분리가 비교적 높은 율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chäfer-Somi등은 [20] 건강한 모견의 유즙으로부터 S.

intermedius 56%, E coli가 13% 분리되었으며, 그 밖에

β-용혈성Streptococcus spp.가 9.3%, S. epidemidius, S.

simulans, 용혈성S. spp., Enterococcus durans, Shigella

spp., Acinetobacter antiratus, Bacillus spp.가 각각 3.1%

분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

warneri가 31.3%, S. aureus 15.7%, S. arletttae 12% 순

으로 높은 분리율을 나타냈으며, 그밖에 Haemophillus

spp. 10.9%, S. auricualris와 Streptococcus pyogenes가 각

각 6% 분리되었고, S. intermedius는 3.6%가 분리되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축종, 지역, 사육환

경 등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에서 사육

중인 젖소 [5]와 젖염소 [4]의 유즙 내에서 분리되는 균

들과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출된 세균이 정상세균 총으로 존재하

는 것일 수 있으나, 숙주의 면역상태나 영양상태에 따라

숙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데, 준임상형 유방염에

이환된 모견으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Staphylococcus spp.,

Streptococcus spp. [15, 17, 20]는 개나 사람의 피부, 외

이도, 요로, 생식기 등에 상재하다가 면역 능력이 저하

되거나 상처 등을 통해 기회감염 되어 균혈증 등 여러

가지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 14,

23, 25], 유즙을 통해 배출되어 신생자견의 건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7, 20, 25]. 한

편 이 연구에서 31.3%로 가장 많이 분리된 S. warneri

역시 사람과 동물의 피부에 주로 상재하는 균으로 숙주

의 면역 저하시 기회감염을 통해 균혈증 등 감염성 질

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12], 젖소와 염

소에서 유방염 주요 원인균 중 하나로 유즙에서 균이 다

수가 분리되고 [4, 5], 임신 5개월령의 유산 태아의 실직

조직과 태반에서도 분리되고 있다 [6]. 또한 개에서는 만

성 외이염 병변으로부터 균이 분리되었고 [21, 24], 뇌

수막염을 일으킨 증례도 있다 [10]. 본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낸 결과는 분만 및 포유 스트레스

등 소인과 더불어 면역력의 감소 때문에 피부에 상존하

던 균이 유선 내 상행성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11, 13, 14], 신생견의 감염이나 폐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S. warneri의 분리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균이 자견 및 모견 감염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 aureus

는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의 비강 및 피부 등에 널리 분

포하고 있으며 [3, 14],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으

로 식중독 및 패혈증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12]. 변과

김 [3]의 보고에서 전남지역 암수 성견의 코, 눈, 귀, 생

식기 및 피부로부터 S. aureus의 분리율은 11.8% 였으

나, 본 연구 결과 모견 유즙에서는 15.7%로 더 높은 분

리율을 나타냈다. S. aureus가 젖소 및 젖염소에서 유방

염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균으로 유질 저하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은 점 [4, 5]을 감안할 때 모견의 유선 내

감염 시 독소분비 등 유질변화를 초래하는 준임상형 유

방염을 유발하거나, 포유중인 자견에 감염시 소화기 장

애 및 패혈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1, 2, 14]. 

모견의 유즙 중 세균들의 존재가 유즙을 통해 포유중

인 자견에 직접적인 감염을 유발하지는 않더라도 면역

능력 저하시 기회감염이나 독소 등을 통해 포유자견 들

에게 다른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질병을 야기 시킬 수

있다 [20]. 또한 국외에서는 반려동물인 개로부터 분리

된 세균이 공중위생상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어

Bert 와 Lambert-zechovsky는 [8] 개의 유방염 등에서 유

래한 Streptococcus canis의 사람에 대한 감염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Manson 등 [16]은 개 유즙으로부터 분리된

Vancomycin 내성 Enterococcus faecalis의 유전학적 특징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환경이나 동물에 분포하는

세균의 항균제 내성문제가 더욱 중요시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리균에 대한 항균제감수성 검사 결과 17

종 약제 중 amoxicillin+clavulanic acid(92.2%), cephalothin

(89.6%), ceftiofur(88.3%), lincomycin + spectinomycin

(83.1%)이 80% 이상의 높은 감수성율을 나타내어

Münnich [18]의 연구에서 세균성 감염증에 이환된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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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치료에 amoxicillin + clavulanic acid 와 cepahlotin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또한 감수성율이 낮게 나타난 항생제들은

erythromycin(53.2%), neomycin(50.6%), sulfamethoxazol +

trimethoprim(46.7%), tetracycline(37.6%)등 이었다. Cox

등 [9]의 보고에서도 sulfanamide, peniciline, ampicillin,

tetracycline이 유즙에서 분리한 S. intermedius에 저항성

을 보였다. 이 등 [5]은 젖소에서 주요 유방염 원인균인

S. aureus, coagulase negative staphylococci(CNS) 및

Sterptococcus spp.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균제는

amoxicillin과 cephalosporin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S. aureus는 다

약제에 감수성을 나타냈으나, ampicillin(63%), penicillin

(63%),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50%), tetracycline

(25%) 에서는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변과 김 [3]의 연

구에서 개의 눈, 귀, 코, 피부, 생식기 등에서 분리한 S.

aureus에 대해 penicillin, tetracycline,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이 저항성을 나타냈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

과였다. 또한 S. intermedius에 대한 항생제감수성검사 결

과 amoxicillin, neomycin, cephalothin에 높은 감수성을

나타냈고, penicillin, tetracycline,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에는 저항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유즙으로부터 분리된 Streptococcus intermedius

가 tetracycline에 저항성을 보이는 것은 이들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penicillin과 sulfamethoxazole + trimethoprim

에서는 감수성을 나타내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런 차이

는 임상에서 사용하는 항균제의 종류와 노출빈도 그리

고 분리균의 유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포유 모

견의 유즙에서 분리된 균 중 정상세균총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균에 대한 본 연구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 결과 적

용은 약제 내성균의 상재화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임상적으로 건강한 포유 모견의 유즙 내에서 세균의

분포를 조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포유중인 모견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유방 내 감염의 예방과 신생 자견의 포유

위생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분만 후 포유중인 모견의 유선 내 세균 감

염 양상을 파악하고 유즙으로부터 분리된 세균에 대하

여 약제감수성을 조사함으로써 신생자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 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이로 인한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사하였다. 포유중

인 진도견 12두의 120분방에서 세균을 분리, 동정 하였

으며, 분리된 균에 대해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였다.

120분방 중 64개의 분방에서 세균이 분리되어 53.3%의

분리율을 보였고, 세균 분포는 S. spp. 74.7%,

Haemophillus spp. 10.9%, Streptococcus spp. 9.6%,

Gardnerella vaginalis 2.4%, Moraxella spp. 2.4%였다. S.

spp. 중 S. warneri가 31.3%, S. aureus 15.7%, S. arlettae

12%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S. intermedius는 3.6%

만 분리되었다. 분리 세균의 항균제감수성 검사결과

amoxicillin(92.2%), cephalothin(89.6%), ceftiofur(88.3%),

lincomycin + spectinomycin(83.1%)이 80% 이상의 높은

감수성율을 나타냈고, erythromycin, neomycin, sulfame-

thoxazole + trimethoprim, tetracycline은 60% 미만의 감수

성율로 내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포유중인 모

견의 유방 내 감염의 예방과 포유 위생 개선을 통하여

자견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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