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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eroprevalence of Neospora caninum infection in dairy cat-
tle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Korea. A total of 716 dairy cattle from 14 dairy farms were tested 
for the presence of antibodies against N. caninum using a commercial ELISA test kit. Herd and in-
dividual seroprevalences of N. caninum were 92.8% (13/14) and 23.1% (166/716), respectively. The se-
roprevalence of dairy cattle according to age was the highest at 49∼72 months (27.4%), but the differ-
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N. caninum seroposi-
tivity with the herd size of the dairy farms was found (P＞0.05). The results indicate that N. caninum 
infection spreads widely in dairy farm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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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Neospora (N.) caninum은 전 세계적으로 소에서 유

산을 일으키는 주요 원충성 병원체 중의 하나이다

(Dubey와 Schares, 2011). 소에서 N. caninum의 전파방

법은 임신기간 중 어미에서 태아로 태반감염되는 수

직전파와 개에서 배출된 oocyst를 경구 섭취하여 감염

되는 수평전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Trees와 Williams, 
2005; De Marez 등, 1999).

개(Canis lupus familiaris)와 코요테(Canis latrans)는 

N. caninum의 종숙주로 알려져 있고, 최근 호주 딩고

(Canis lupus dingo)가 실험적 감염에서 분변내 oocyst
를 배출하는 종숙주로 보고되었다(McAllister 등, 1998; 
Lindsay 등, 1999; Gondim 등, 2004; King 등, 2010). 그
리고 소는 N. caninum의 중간숙주이다.

N. caninum의 항체검사를 위한 진단법에는 간접형

광항체법(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test, IFA; Schares 
등, 1998; Cho 등, 1998)과 효소면역법(enzyme-linked im-
munosorbent assay, ELISA; Wu 등, 2002; Bartels 등, 
2005)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m 등(1998b)이 소에서 처음으로 N. 
caninum을 분리하였고, 젖소에서 반복 유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입증하였다(Kim 등, 1998a). 
그 후 Hur 등(1998)에 의해 젖소의 전국적인 항체 양

성률 조사가 이루어졌고, 지역적인 항체 양성률 조사

는 몇몇 연구자에 의하여 보고되었지만(Hwang, 2010; 
Chae 등, 2007; Chu 등, 2007; Heo 등, 2001), 경기도 

북부지역 젖소의 N. caninum의 감염실태는 정확히 조

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부

지역 젖소 사육 농장의 N. caninum 항체 양성률을 조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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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cattle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Korea

No. of tested No. of  positive Seroprevalence (%)

Farms  14  13 92.8
Heads 716 166 23.1

Table 2.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cattle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Korea accor-
ding to age 

Age (month) No. of tested No. of positive Seroprevalence* (%)

≤24 136  26 19.1
25∼48 286  63 22.0
49∼72 208  57 27.4
73∼96  62  16 25.8
≥97  24   4 16.6
Total 716 166 23.1

*No statistical difference (P=0.3584).

재료 및 방법

혈액시료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북부지역 4개 시ㆍ

군의 젖소 14농장 716두의 혈청을 검사에 사용하였

다. 검사에 사용된 혈청은 지역별로 파주시 7농장 

433두, 양주시 3농장 92두, 연천군 3농장 143두, 고양

시 1농장 48두이었고, 성별은 암소 711두, 수소 5두, 
연령은 7∼131개월령으로 구분되었다. 혈액은 경정맥 

또는 미정맥에서 채취하였으며, 혈청 분리 후 검사 

전까지 −20oC에 냉동 보관하였다가 이번 연구에 사

용하였다.

ELISA

N. caninum 항체검사는 CHEKIT N. caninum anti-
body ELISA kit (IDEXX,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제조

회사에서 공급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ELISA 
reader (Sunrise,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50 
nm의 파장에서 optical density (O.D.) 값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R (R Core Team, 2012)을 이용하였다. 
젖소의 연령별 항체 양성률과 사육 규모별 항체 양성

률은 Chi-square test로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경기도 북부지역의 젖소 14농장 716두를 대상으로 

N. caninum 항체검사를 한 결과, 농장별 항체 양성률

은 92.8%, 개체별 항체 양성률은 23.1%로 관찰되었다

(Table 1). 과거 국내에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N. 
caninum의 혈청학적 조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수행

되었다. 전국적인 N. caninum의 항체 양성률 조사에

서 Hur 등(1998)은 IFA를 이용하여 농장별 항체 양성

률을 53.5%, 개체별 항체 양성률을 35.6%로 보고하였

다. 지역적인 항체 양성률 조사에서 Hwang (2010)은 

IFA를 이용하여 강원도 젖소의 농장별 항체 양성률

을 91.7%, 개체별 항체 양성률을 27.5%로 보고하였

고, Chae 등(2007)은 ELISA를 이용하여 경기도 남부

지역 젖소의 농장별 항체 양성률을 90.6%, 개체별 항

체 양성률을 31.0%로 보고하였으며, Chu 등(2007)은 

ELISA를 사용하여 전라북도 익산지역 젖소의 농장별 

항체 양성률을 67.3%, 개체별 항체 양성률을 34.6%로 

보고하였고, Heo 등(2001)은 IFA를 이용하여 충청남

도 젖소의 농장별 항체 양성률을 93.3%, 개체별 항체 

양성률을 64.2%로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의 N. cani-
num 개체별 항체 양성률은 23.1%로 시기적, 지역적, 
검사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연구자의 결과 보다 

낮게 관찰되었다.
젖소의 연령에 따른 항체 양성률은 Table 2와 같다.
49∼72개월령에서 27.4%로 가장 높았고, 97개월령 

이상에서 16.6%로 가장 낮게 관찰되었으나, 연령에 

따른 항체 양성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

가 없었다(P=0.3584). 이 결과는 Chae 등(2007)이 경

기도 남부지역 조사에서 연령에 따라 항체 양성률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강

원도 지역 조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항체 양성

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는데(Hwang, 2010), 
이는 검사지역, 사육규모, 검사두수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한다.
젖소 농장 사육규모는 50두 이하의 소규모 농장, 

51∼80두의 중간 규모 농장, 81두 이상의 대규모 농

장으로 구분하였다. 젖소 농장 사육규모별 항체 양성

률은 Table 3과 같았다. 50두 이하에서 항체 양성률이 

27.0%로 가장 높았고, 51∼80두에서 24.7%, 81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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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to N. caninum in dairy 
cattle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Korea accor-
ding to herd size

Herd size
Total

 ≤50 51∼80  ≥81

 No. of farms   4   6    4   14
 No. of heads  96 323  297  716
 No. of positive  26  80   60  166
 Seroprevalence* (%)  27.0  24.7   20.2   23.1

*No statistical difference (P=0.2519).

상에서 20.2% 순으로 사육규모가 작은 농장에서 항

체 양성률이 높게 관찰되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

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P=0.2519). 과거에 젖소에서 

사육규모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여 보고한 바에 의

하면 Chae 등(2007)과 Heo 등(2001)은 사육규모가 작

은 농장일수록 항체 양성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N. caninum 항체 양성 젖소는 항체 음성 젖소와 비

교하여 유산의 위험이 González-Warleta 등(2008)은 

5.3배, Koiwai 등(2005)은 6.1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의 항체 양성 젖소는 유산 발생의 위험도 

증가와 농장 내 수직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urmond와 Hietala(1996)는 N. caninum 항체 양성 

젖소는 항체 음성 젖소 보다 6.3개월 일찍 도태되고, 
Bartels 등(2006)은 고역가 항체 양성 젖소는 항체 음

성 젖소 및 저역가 항체 양성 젖소보다 도태위험이 

1.73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Cramer 등

(2002)은 젖소에서 N. caninum의 혈청학적 상태는 도

태시기 또는 도태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고하였다. 젖소에서 N. caninum 감염에 의한 도태 위

험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의 농장별 항체 양성률은 92.8%로 경기도 

북부지역 젖소 사육농가에 N. caninum이 만연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장에서 N. caninum을 효과적

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직감염을 차단

하기 위해 항체 양성축을 선택적으로 도태시키는 방

법과(Hall 등, 2005) 종숙주인 개를 통한 수평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개 미사육 또는 축사에서 떨어진 곳에 

묶어서 사육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

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 젖소 사육농장

의 N. caninum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ELISA를 이용하여 14농장 716두를 검사한 결과, 농
장별 항체 양성률은 92.8%, 개체별 항체 양성률은 

23.1%로 관찰되었다. 연령별 항체 양성률은 24개월령 

이하에서 19.1%, 25∼48개월령에서 22.0%, 49∼72개
월령에서 27.4%, 73∼96개월령에서 25.8%, 97개월령 

이상에서 16.6%로 관찰되었다. 사육규모별 항체 양성

률은 50두 이하에서 27.0%로 가장 높았고, 51∼80두
는 24.7%, 81두 이상은 20.2% 순으로 관찰되었다. 하
지만 연령별 항체 양성률과 사육규모별 항체 양성률

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다. 경기도 

북부지역 젖소의 농장별 항체 양성률이 92.8%로 나

타났으므로 N. caninum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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