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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monitoring of six viral disease (CIV: canine influenzavirus, CPIV: canine parainfluenzavirus, 
CHV: canine herpesvirus, CPV2: canine parvovirus type 2, CCoV: canine coronavirus, CNV: canine 
norovirus) inspections, a total of 300 samples were collected nasal or feces from the companion dogs 
of animal hospital (n=98)   and the abandoned dogs of animal shelters (n=202) in Gwangju, Korea. Using 
PCR and RT-PCR, CPV2, CPIV and CHV were detected in 55 (18.3%), 11 (3.7%), 1 (0.3%), 
respectively. CPV2 was highly detected in May, October and November. and CPIV was highly detected 
in November. But those agents were not detected the virus in March and Ju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continuous monitoring for companion and abandoned dogs will be required.

Key words : Companion dogs, Abandoned dogs, Canine parvovirus type 2, Canine parainfluenza virus, 
Canine herpes virus

서    론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정

에서 기르는 동물의 사육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가 하면 사육 포기 등으로 유기동물도 증가하는 추

세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가족개념으로 행복과 슬픔, 
질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죽음이 서로를 가를 때 까

지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더불어 

사람처럼 반려동물에서도 바이러스성 질병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반

려동물의 생활환경에서 보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감

염원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호흡기 질병인 인플루

엔자 감염은 사람과 동물이 교차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Chen 등, 2010). 또한, 음식물의 

공유로 소화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바이러스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감염원을 일

으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Koh 등(2007)에 의해 광주지역 유기견 외부기생충 

감염률 조사, 광주지역 심장사상충과 개 브루셀라병 

감염실태 조사가 된 바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소의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기생충성, 세균성에 대한 제한

적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바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동

물의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시점

이다. 특히 반려동물의 97.8%를 차지하는 반려견의 

바이러스질병에 대한 조사 및 발생 예측이 필요한 실

정이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7b). 
  개 인플루엔자바이러스(CIV, canine influenzavirus)
의 H3N2 type은 한국에서 2007년 5월에 첫 발생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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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Buonavoglia와 Martella, 2007). 2010년부터 

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영향, 2011년부터 무증상

의 H3N1, H5N2 아형이 검출되었다(Song, 2012). 노출

된 개는 100% 이환되며 기침, 식욕감퇴 등이 있지만 

약 10%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50%의 치사율을 보인

다.
  개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CPIV, canine parainflu-
enzavirus)에서 II형은 사람을 비롯하여 개의 호흡기 

질환에서 많이 발생한다(Yang 등, 2009). 임상증상은 

콧물, 열, 기침을 동반하며 호흡기 상재균의 2차 감염

에 의해 기관지염, 화농성폐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Buonavoglia와 Martella, 2007). 
  개 허피스바이러스(CHV, canine herpesvirus)는 1968
년 이후는 ‘kennel cough’의 원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

다(Kawakami 등, 2010). 개에서 수양성 비즙, 재채기, 
헛기침이 2주간 지속되는 상부기도 질환을 일으키며

(Buonavoglia와 Martella, 2007), 1990년, 우리나라의 

모든 연령대의 애완견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 개 

파보바이러스(CPV2, canine parvovirus type 2)는 1978
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거의 동시에 구토, 출혈성 

설사를 주증으로 치사율이 높은 새로운 개의 전염병

으로 유행하였다(Jeoung 등, 2011).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처음 보고가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

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7a). 
  개 코로나바이러스(CCoV, canine coronavirus)는 장

융모 상단의 선와세포에 감염되어 탈락되며 반려견 

보다 집단 사육견에서 만연하며 만약 CPV와 혼합감

염하면 성견에서 중증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Han 등, 1982; Kaneshima 등, 2006; Jeoung 등, 2010). 
  개 노로바이러스(CNV, canine norovirus)는 2008년
에 개에서 genogroup IV (GIV) type이 보고되었으며 

사람의 norovirus는 전 연령층에서 세계적으로 급성장

염을 일으킨다. 이 바이러스는 음식물과 음식물 그리

고 사람과 사람 또는 분변을 통해서 전염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GIV type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Mesquita 등, 
2010; Kim 등, 2011). 
  개 전염성 호흡기 질병으로 임상적인 특징은 헛기

침이나 마른기침이 발생한다(Erles 등, 2004). 개 아데

노바이러스(CAV, canine adenovirus), 개 호흡기코로

나바이러스(CRD, caine respiratory coronavirus)는 불현

성의 경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이번 조사에서 제

외시켰다. 이와 같이 개의 바이러스 질병은 모든 연

령대에서 발생한다. 
  이번 조사는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견과 동물보

호소의 유기견을 대상으로 상기의 6가지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감염률을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으로 조사하여 광주지역 유행 양상을 검색하는 

실험실 감시체계 구축과 반려동물의 관리 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채취

  2012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광주지역 동물병

원에 내원하여 치료 중인 반려견의 설사 및 재채기 

등의 임상증상이 있는 개의 비즙 18건과 분변 80건을 

채취하였다.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도 같은 임상 증

상이 있는 유기견 중에 개의 비즙 102건과 분변 100
건을 채취하였으며 모두 300건의 시료를 실험에 사

용하였다. 시료 채취 방법은 바이러스증식 운반용 배

지(UVTM, universal viral transport medium, BBL, USA)
의 면봉으로 해당 개의 비강의 비즙과 설사변을 임상

수의사가 진료 중에 채취하였다. 

유전자 추출 

  채취된 시료를 멸균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에 균질화시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후, 상
층액 300 μL를 취하였다. 핵산추출은 Viral DNA/RNA 
Extraction Kit (iNtRON,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DNA/RNA는 ND-1000 (Nanodrop, USA)으로 농도를 

측정하였다. 

PCR and RT-PCR

  CHV, CPV2 검사용은 Maxime PCR PreMix (iNtRO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CIV, CPIV, CCoV, CNV는 

RT-PCR PreMix (iNtRON, Korea)를 사용하였다. 또한, 
RNase-free water를 첨가하여 총 20 μL 용량으로 실험

하였다. 표준 바이러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으며 PCR machine은 Tprofessional 
TRIO thermocycler (Biometra, Germany)를 이용하였다. 
각 바이러스 검출을 위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CIV
는 농림축산검역본부(2013)에서 제시한 동물질병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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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changes in detection of virus of dog (2002. 3.~11.)

Disease
No. of positive dog (%)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Total

CIV 
CPIV   2 (3.0) 2 (3.0)   7 (10.4) 11 (16.4)
CHV 1 (1.5) 1 (1.5)
CPV2 4 (6.0)   8 (11.9) 3 (4.5) 3 (4.5) 2 (3.0) 17 (25.3) 18 (26.9) 55 (82.1)
CCoV
CNV
Total 4 (6.0) 10 (14.9) 3 (4.5) 3 (4.5) 2 (3.0) 19 (28.3) 26 (38.8) 67 (100)

Table 1. Seasonal changes in detection of virus in the animal hospital and animal shelter

Season (age)/Place
Spring (3 ~ 5 M) Summer (6 ~ 8 M) Autumn (9 ~ 11 M) Total

AH AS AH AS AH AS AH AS

No. of examined (%) 38 (38.7) 24 (11.9) 38 (38.7) 20 (9.9) 22 (22.4) 158 (78.2) 98 (100) 202 (100)
No. of positive (%) 14 (36.8) -   6 (15.8) - 2 (9.1)   45 (28.5) 22 (22.4)   45 (22.3)

 M: month, AH: animal hospital, AS: animal shelter.

Table 3. The positive rate of dog virus disease in the animal hospital and animal shelter

Disease of 
detection

No. of samples (%)

AH AS

Nasal (n=18) Feces (n=80) Nasal (n=102) Feces (n=100)

CIV
CPIV 2 (11.1) 4 (3.9) 5 (5.0)
CHV 1 (1.0)
CPV2 20 (25.0) 14 (13.7) 21 (21.0)
CCoV
CNV
CPV2+CHV 1 (1.0)
CPV2+CPIV 1 (1.0)
Total 2 (11.1) 20 (25.0) 18 (17.6) 29 (29.0)

AH: animal hospital, AS: animal shelter.

검사법, CPIV와 CHV는 Erles 등(2004), CPV2는 Koh 
등(2005), CCoV는 Kaneshima 등(2006) 그리고 CNV 
primer는 Mesquita 등(2010)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실

험하였다. 결과 판독은 Mupid-21 (Cosmo, JAPAN)으
로 전기영동 후 ImageQuant LAS400 (Fujifilm, JAPAN)
를 사용하여 해당 바이러스 유전자 밴드 유무를 확인

하였다. 

결    과

계절별 바이러스 검출률 

  시료 300건 중 67건(22.3%)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

었다. 봄철은 62건 시료 중 동물병원 반려견에서만 

14건(22.6%), 여름철은 58건 중 동물병원 반려견에서

만 6건(10.3%), 가을철에는 동물병원 반려견과 동물

보호소의 유기견의 시료 180건 중 47건(26.1%)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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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바이러스 검출률 

  월별로 검출된 바이러스 중 호흡기 바이러스인 CPIV
는 5월 2건(3.0%), 10월 2건(3.0%), 11월 7건(10.4%)이 

검출되었으며 11월에 CHV가 1건(1.5%) 검출되었다. 
또한, 소화기 바이러스는 3월과 7월에 검출되지 않았

으나 4월에 CPV2가 4건(6.0%), 5월 8건(11.9%), 6월 3
건(4.5%), 8월 3건(4.5%), 9월 2건(3.0%), 10월 17건
(25.3%), 11월 18건(26.9%)이 검출되었다(Table 2). 

동물병원 반려견의 바이러스 검출률

  동물병원 반려견에 대한 바이러스는 비즙 18건 중 

CPIV이 2건(11.1%), 분변 80건 중 CPV2이 20건
(25.0%) 검출되었으나 혼합 감염은 없었다(Table 3). 

동물보호소 유기견의 바이러스 검출률

  동물보호소 유기견의 비즙 102건 중에서 CPIV가 4
건(3.9%), CPV2가 14건(13.7%) 검출되었다. 또한, 분변 

100건 중 CPV2가 21건(21.0%) 검출되었으며 CPIV가 

5건(5.0%), CHV 1건(1.0%)이 검출되었다. 특히 유기

견의 분변에서 CPV2와 CHV 1건(1.0%), CPV2와 

CPIV가 1건(1.0%)이 혼합 감염되었다(Table 3). 

고    찰

  채취된 300건에서 동물병원 반려견의 시료 98개 

중 22건(22.4%), 동물보호소 유기견의 202건 중 45건
(22.3%)으로 바이러스 검출률이 비슷했다. 또한, 봄철

은 22.6%, 여름철은 10.3%, 가을철은 26.1%로 가을철

이 봄철보다 3.5% 더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는 봄철의 시료 62건 보다 가을철의 시료가 180건
으로 3배 많이 채취되었으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7
월을 중심으로 개의 피부병 등 기타 진료가 많아 검

출하고자 했던 시료 건수가 적었다(Table 1, 2). 특히 

유기견의 경우 동물보호소의 케이지식 사육환경으로 

개의 호흡기 및 소화기의 바이러스 이동이 활발하여 

시료 및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 이는 동물병원 내원 반려견 보다 동물보호

소의 유기견이 여러 장소를 경유하면서 동물보호소

에 정착되기 전까지의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고 영양 

부족도 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이번 조사 결과, 3월에는 CIV가 검출되지 않지만 

CPIV가 5월 2건(3.0%), 10월 2건(3.0%), 11월 7건
(10.4%)이 검출되어 봄철보다 가을철에 검출율이 높

았다. 이는 11월의 동물보호소 유기견에 대한 시료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Table 2). 
  CIV는 도시의 공기질 변화와 사람에서부터 시작되

는 이종간의 전염으로 다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Oh, 2008; 2012). 국내에서는 2012년에 

CIV의 H3N2 아형 이외의 H3N1아형의 감염 보고 사

례 1건이 보고된 바 있으며 한국의 약 30%의 유기견

들이 CIV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Song 등, 
2012).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지역의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견과 동물보호소의 유기견에서 CIV의 항원이 검

출되지 않았지만 동물보호소 유기견이 재 분양되어 

동물병원에 내원하면 치료 중인 반려동물을 감염시

킬 수도 있으며 Song(2013)이 개와 개에서 전이된 

H5N2을 분리한바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로 가장 많이 검출된 CPIV는 시료

67개 중 11건(16.4%)이 검출되었다. 그 중 비즙에서 6
건(9.0%), 동물보호소 유기견의 설사변에서 5건(7.5%)
이 검출되었으며 CPV2와 CHV 1건, CPV2와 CPIV 1
건으로 혼합 감염되었다(Table 3). 이는 비즙의 호흡

기 바이러스인 CHV와 CPIV가 유기견의 설사변에서 

검출된 것은 동물보호소의 집단 관리에 의한 혼합 감

염으로 추정된다(Kawakami 등, 2010). Erles 등(2004)
의 보고서에 의하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개에 대한 

부검 후 각 장기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CPIV는 기

관지에서 경미하게 나타났으며 CHV는 폐에서 중등

도 감염이 나타났다. 또한, 입양된 유기견을 대상으

로 질병 발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양 1주일 후 

60%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1달 후에는 10%
에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Myung 등, 2009; Lord 등, 2008). 보통 반려동물을 

‘아는 사람’(53.5%) 또는 ‘동물판매업소’(28.9%)를 통

하여 구입한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따라서 반

려동물 치료차 내원함으로 병원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차원에서 위생적인 진료 기구 관리와 반

려동물 주인과 동물병원 근무자의 위생 의식이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Oh, 2012).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은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

작함으로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 실험실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a와 Lee, 2007). 또한, 시ㆍ도 
방역기관에서도 관할 동물병원의 가검물을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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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또는 월별로 반려동물의 인플루엔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및 실시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의 교

차 감염을 예측하고 주의를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개의 소화기 바이러스로는 67건의 바이러스 중에 

CPV2가 55건(82.0%) 검출되었다. CPV2는 병원성이 

없는 type-1과 심한 장염과 심근염을 유발하여 자견

의 피해를 주는 type-2로 구분된다(Yoo 등, 1998). 
Type-2는 1990년대 중반에는 개 파보바이러스 감염

의 80%이상에서 CPV-2b가 분리되었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개와 고양이에서 CPV-2c도 분리되었다

(Jeoung 등, 2006a, 2006b).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CPV2 55건 중 41건(74.5%)이 분변에서 확인되었으

며, 14건(25.5%)은 비즙에서 검출되었다. 이는 동물보

호소의 인접된 케이즈사육 오염에 의한 혼합 감염으

로 추정된다. 또한, 봄철은 12건(21.8%), 여름철은 3
건(5.5%), 가을철은 37건(67.3%)이 검출되어 봄철보다 

가을철이 3배 정도 많이 검출되었다. 이는 봄철에 비

해 가을철에 동물보호소 시료 건수가 3배나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Jeoung 등(2006b)에 의하면 CPV 
장염이 봄철보다는 가을철에 다발한다는 보고와 일

치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CPV2는 초봄인 3월과 

장마철인 7월을 제외하고 매월 검출되었다. 이는 외

부 기온 상승이 시작되는 3월과 장마철인 7월에 동물

보호소 및 동물병원에서 바이러스병으로 의심되는 

시료가 없었다(Table 2). 따라서 동물보호소에서 시민

에게 분양되는 유기견에 대한 건강 상태를 정밀히 검

진하여 분양하여야만 유기견이 반려견으로 전환되었

을 때 동종과 이종간의 전염이 차단될 수 있다고 사

료된다. 이는 시ㆍ도 방역기관이 유기견에 대한 종합

검진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로 시

민에게 분양되는 선순환적 효과로 동물보호소의 건

강한 유기견의 분양률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속적인 CPV2 감염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수년 동안 높은 발병율과 폐사율로 인하여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이 초래됨으로써 백신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CPV에 이

환된 약 50%의 강아지가 폐사되어 반려동물의 상실

감과 심리적 상처를 받아 다시 키우려는 노력 부족으

로 유기동물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술적 면에서는 CPV2의 전국

적인 type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지역에 따른 

type의 차이는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국립수의과

학검역원, 2007a). 따라서 6가지 바이러스 중 가장 많

이 검출된 CPV2는 봄철과 가을철에 검출률이 높았으

므로 연령에 따라 환절기전에 백신접종을 권장할 필

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조사에서 동물병원에 내원한 반려견과 동물

보호소의 유기견에서 CPV2와 혼합감염이 일으키는 

CCoV와 CNV는 검출되지 않았다(Table 2). Mesquita 
등(2010)의 보고에 의하면 성견에서 CNV 감염된바 

있어 CPV2와 함께 개 장염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CNV의 5가
지 type 중 사람에게 식중독을 일으키는 genogroup 
II.4 (GII.4) type과 개 또는 사자에게 장염을 일으키는 

GIV type이 있다(Martella 등, 2008). 이번 조사에서는 

여름철의 장마 중에 바이러스가 분리되지 않았던 것

처럼 GIV type의 CNV가 검출되지 않았다(Kim 등, 
2011).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겨울철에 사람의 

식중독이 다발하는 상황에서 반려견과 유기견에서도 

CNV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어(Ntafis 
등, 2010) 실험실검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광주지역에서 선정된 동물병원 내원 반려견과 광

주시 동물보호소 유기견의 비즙과 분변에 대한 6가
지 바이러스성 질병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0건의 시료 중에 반려동물의 소화기 

질병을 일으키는 CPV2가 55건(18.3%) 검출되었으며,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 CPIV가 11건(3.7%), CHV가 

1건(0.3%)이 검출되었다. 월별로는 5월, 10월 및 11월
에 CPV2가 높은 검출률을 나타냈고 11월에 CPIV가 

다수 검출되었다. 그러나 3월과 7월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 반려동물의 바이러

스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동물병원

에서 치료 중인 반려견과 동물보호소의 유기견에 대

한 실험실검사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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