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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virucidal efficacy of a fumigant containing 20% ortho-phenylphenol against classical 
swine fever virus (CSFV) and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PRRSV) was 
examined. After each carrier deposited with CSFV and PRRSV suspensions was exposed to the fumi-
gant in a 25-m3 test room for 15 h, all carriers were neutralized and diluted, and each diluted suspension 
was inoculated into each proper cell line. After incubation, CSFV and PRRSV viability in each cell 
line was examined and 50%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TCID50)/mL was calculated. In the results, 
the concentration of viable virus in all of pathogen control-carriers was more than 2×105 TCID50/mL, 
and there were no cytotoxicity in all of toxicity control-carriers. In addition, the fumigant inactivated 
≥4.8 log10(TCID50/mL) of both CSFV and PRRSV. These findings will be useful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CSFV and PRRSV infection.

Key words : Fumigation, Ortho-phenylphenol, Classical swine fever virus,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Virucidal efficacy

서    론

  최근, 돼지 바이러스성 질병 중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virus, CSF)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PRRS)

은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1997년에 CSF가 발생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23억 달

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1,100만 마리의 돼지

를 살처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에 발생한 

CSF에 의한 경제적 피해액은 연간 16억 6천 만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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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정되고 있다(송 등, 2006). PRRS에 의한 양돈 산

업에서의 피해액은 미국의 경우 연간 약 6억 6천만 

달러로 알려져 있으며(Holtkamp 등, 2013),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연간 1천 200억 원에 달하고 있다(Kang 

등, 2014).

  CSF는 국제동물보건기구(OIE)에서 보고대상 질병

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

으로 분류하고 있다(Lim 등, 2009). CSF의 병원체인 

CSF virus (CSFV)는 Flaviviridae과의 Pesitivirus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다(Meyers와 Thiel, 1996). 고

병원성의 CSFV에 감염된 돼지는 고열, 결막염, 설사, 

보행 장애, 피부 발적 등의 임상증상을 동반하는 급

성 CSF가 발생하게 되며, 비교적 병원성이 약한 

CSFV에 감염될 경우에는 만성 CSF로 진행되며, 발

병 초기에는 침울, 발열, 백혈구 감소 등의 증상을 보

이나, 수 주일이 경과되면, 식욕과 체온이 임상적으

로는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지만 1∼3개월 정도에 체

온 상승, 식욕 감퇴, 침울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Lee 등, 2009; Mengeling와 Packer, 1969). CSFV는 일

반적으로 경구 또는 비강경로를 통해 편도의 상피세

포에 감염되며, 이후 국부의 림프조직에서 증식하고 

말초혈액을 통해 전신 장기로 퍼져 나간다. 림프조직, 

순환 백혈구 및 단핵세포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됨에 따라 고바이러스 혈증을 나타내게 된다(Van 

Oirschot, 1999). 

  PRRS의 원인체인 PRRS virus (PRRSV)는 Arteriviri-
dae과의 Arterivirus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다(Cavanagh, 

1997). PRRSV가 호흡기로 감염될 경우에는 단독적으

로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이유자돈 

및 육성돈에서 세균성 질병에 이차적으로 감염되어 

폐사율 증가, 사료효율 저하 등을 일으키다(Christianson

과 Joo, 1994; Wills 등, 1997; Zimmerman 등, 1997). 

특히, 호흡기형은 특별한 임상증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잠재적인 피해가 

클 수 있으나, 농장의 기본적인 사양관리와 환경의 

개선 및 단계별 분리사육 등과 함께 백신접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Dee와 Joo, 

1994; Hur 등, 2012).

  국제동물보건기구의 자료에 따르면(OIE, 2016), 2015

년 5월 현재 CSF 청정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23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CSF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백신접

종 및 차단방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CSF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건(2013년 

11월, 경상남도 사천)의 발생보고가 있었으며, PRRS

의 경우에는 2010∼2015년 동안 434건, 총 5,533두에

서 발생보고가 있었다(KAHIS, 2016). 

  CSF의 주된 발생 원인은 차단방역의 소홀로 외부

에서 감염된 돼지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농장 내에 약병원성 바이러스가 

내재하고 있어 감염된 모돈에서 태반감염이 지속적

으로 일어나 농장 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우가 있다

(Szent-Iványi, 1984). CSF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가

에서는 예방접종 시기 등을 정확히 지키지 않아 발병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CSF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CSF 발생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장에서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발병원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모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CSFV 존

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de Smit 등, 2000; Lim 등, 

2009).

  CSF 예방을 위해서는, CSFV가 양돈장 내 유입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인 도축장 출하차량, 사료차량, 

외부인의 양돈장출입 그리고 감염상태에 있는 잠복 

감염돈의 구입 등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

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에서 돼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염유무를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 

확인하고, 3주 이상 격리돈사에 수용한 다음, 감염여

부를 확인한 후에 CSF 백신을 접종하여 입식을 시켜

야 한다(정, 2012). 농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바이

러스의 외막에 효과가 있는 소독제를 선정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Rajbongshi 등, 2011). PRRS의 예방을 위

해서는, 혈청검사 등을 통해 농장의 감염여부를 조사

하고, 외부로부터 구입한 돼지를 농장에 입식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 30일 동안 격리 사육하여야 한다. 또

한, 외부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된 웅

돈은 도태시키고, 항체음성농장에서 인공수정용 정액

을 구입하여 종부에 사용하여야 한다(국립축산과학

원, 2010). PRRSV 감염률이 매우 높은 농장이나 호흡

기계통의 임상증상이 심한 농장의 경우에는 3주령 

전ㆍ후의 어린 돼지에 접종하여 PRRS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Charerntantanakul, 2012). 

  CSFV에 대해 살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는 액제 소

독제로는 과초산(Haas 등, 1995), 유기산, 염소, 페놀

류, 복합 4급 암모늄, 포름알데히드, 글루탈알데히드

(Edwards, 2000), 과산화수소(Heckert 등, 1997) 등이 

있으며, PRRSV에 대해 효과를 나타내는 액제 소독제

로는, 염소, 요오드, 복합 4급 암모늄(Shirai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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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과산화물(Dee와 Deen, 2006)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CSFV와 PRRSV에 대한 ortho-phenylphenol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소독제의 살바이러스 

효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제 효력시험

지침(QIA, 2013)에 따라, CSFV와 PRRSV에 대한 OPP

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소독제의 살바이러스 효과

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물질 

  본 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은 (주)엘캄코바이오(서

울)에서 공급받은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소독

제, Fumagari OPPⓇ [1캔(20 g), OPP 4 g]를 사용하였

다. 시험물질은 흰색의 분말로서 사용기간 동안 실온

에 보관하면서 시험에 사용하였다.

바이러스 배양

  CSFV (LOM strain)과 PRRSV (LMY strain)를 농림

축산검역본부에서 분양받아 시험에 사용하였다. CSFV

와 PRRSV를 각각 PK-15 cell과 MARC-145 cell에 접

종하여 계대ㆍ배양하였다. 증식된 CSFV와 PRRSV의 

바이러스 역가를 Käber의 방법(Kärber, 1931)에 따라 

산출하여 107.0 50% tissue culture infective dose (TCID50)/ 

mL로 조정한 다음, −80oC에 보관하며, 시험에 제공

하였다.

병원체 대조-담체 

  107.0 TCID50/mL 이상인 CSFV와 PRRSV 배양액을 

각각 1 mL씩을 취하여 유기물희석액(5% 소태아혈청) 

19 mL과 혼합하여 희석한 다음, 희석한 CSFV와 

PRRSV 현탁액을 각각 0.05 mL씩을 5개의 멸균 병원

체 대조-담체와 5개의 실험군-담체의 중앙에 각각 도

포하고, 도포된 담체들을 멸균 페트리접시에 담아, 

온도 20±2oC와 습도 50∼75%의 조건에서 40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 후, 5개의 대조-담체는 온도 20±2oC

와 습도 50∼75%로 조정된 밀폐된 공간(25 m3)의 바

닥으로부터 1.05 m 위에 페트리 접시의 뚜껑을 닫아 

15시간 동안 놓아두었다.

병원체 대조-담체의 처리 

  훈증소독제에 15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병원체 대

조-담체들을 각각 10 mL의 중화배지(10% 비동화 소

태아혈청 함유 배지)가 들어있는 실험관에 넣고, 60

초 동안 격렬하게 혼합하여 준 다음, 현탁액을 수거

하였다. 수거한 현탁액을 각각의 세포배양액을 이용

하여 10−1, 10−2, 10−3, 10−4, 10−5 및 10−6으로 십진 희

석한 다음, 각각의 희석액 0.1 mL을 희석배수 당 배

양 적정세포가 담겨있는 96-well plate의 5개 well에 

접종하였다.

실험군-담체와 독성 대조-담체의 소독제 적용

  107.0 TCID50/mL 이상인 CSFV와 PRRSV 배양액을 

각각 1 mL씩을 취하여 유기물희석액(5% 소태아혈청) 

19 mL과 혼합하여 희석한 다음, 희석한 CSFV와 

PRRSV 현탁액을 각각 0.05 mL씩을 5개의 멸균 실험

군-담체의 중앙에 각각 도포하고, 도포된 담체들을 

멸균 페트리접시에 담아, 온도 20±2oC와 습도 50∼

75%의 조건에서 40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 후, 5개

의 대조-담체와 바이러스 현탁액을 적용하지 않은 5

개의 독성 대조-담체를 온도 20±2oC와 습도 50∼75%

로 조정된 밀폐된 공간(25 m3)에서, 실험군-담체와 독

성 대조-담체를 담은 페트리 접시와 훈증소독제와의 

거리를 3 m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1.05 m 높이에 페

트리 접시의 뚜껑을 열고, 훈증소독제와 실험군-담체

와 독성 대조-담체가 모두 반대 방향이 되도록 수직

으로 세워 놓은 다음, 훈증소독제에 불을 붙여 15시

간 동안 노출시켰다.

실험군-담체와 독성 대조-담체의 처리

  훈증소독제에 15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실험군-담

체들과 독성 대조-담체들을 각각 10 mL의 중화배지

(10% 비동화 소태아혈청 함유 배지)가 들어있는 실

험관에 넣고, 60초 동안 격렬하게 혼합하여 준 다음, 

현탁액을 수거하였다. 수거한 현탁액을 각각의 세포

배양액을 이용하여, 10−1, 10−2, 10−3, 10−4, 10−5, 10−6

으로 십진 희석한 다음, 각각의 희석액 0.1 mL을 희

석배수 당 배양 적정세포가 담겨있는 96-well plate의 

5개 well에 접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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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validation of a fumigant containing ortho-phenylphenol against Classical swine fever virus

Experiment Group

Virus culture results for diluents of neutralized solution 
(No. of positive/tested) TCID50

1) Log 
reduction2)

10−1 10−2 10−3 10−4 10−5 10−6

1st Experiment-carrier 1/5 0/5 0/5 0/5 0/5 0/5 ≤0.5 ≥4.8
Pathogen control-carrier 5/5 5/5 5/5 5/5 3/5 1/5 5.3
Toxicity control-carrier 0/5 0/5 0/5 0/5 0/5 0/5

2nd Experiment-carrier 1/5 0/5 0/5 0/5 0/5 0/5 0.7 4.8
Pathogen control-carrier 5/5 5/5 5/5 5/5 3/5 2/5 5.5
Toxicity control-carrier 0/5 0/5 0/5 0/5 0/5 0/5

3rd Experiment-carrier 2/5 0/5 0/5 0/5 0/5 0/5 ≤0.5 ≥4.8
Pathogen control-carrier 5/5 5/5 5/5 5/5 3/5 1/5 5.3
Toxicity control-carrier 0/5 0/5 0/5 0/5 0/5 0/5

1)TCID50=−L1−[L×{S/100−0.5}] (L1, log of lowest dilution tested; L, log interval between dilutions; S, sum of % mortality at each dilution).
2)Log reduction=TCID50 of pathogen control-carrier−TCID50 of experiment-carrier.
Virus culture results for diluents of neutralized solution (no. of positive/tested).

바이러스 증식여부 판정 및 바이러스 역가 계산

  CSFV의 증식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PK-15 cell에 

접종한 후, 37oC에서 5% CO2 조건 하에서, 72시간 동

안 배양하면서, 각 well을 1% 소 혈청 알부민(BD, 

Franklin Lakes, NJ, USA)을 함유한 phosphate buffer 

solution (PBS)로 세척하고 80% cold acetone으로 10분

간 고정하였다. 고정액을 제거한 후, CSFV E2 단백

에 대한 단클론 항체를 적정 희석 배수로 희석하여 

각 well에 0.1 mL씩 넣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킨 다음, 0.1% Tween 20 (0.01 M, pH 7.4)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 3회 세척하고, 적정 

희석한 peroxidase labelled anti-mouse goat serum을 

0.01 mL씩 넣고 1시간 동안 추가 반응시켰다. 그 다

음, 0.1% Tween 20으로 5회 세척하고, 기질액(3, 3-di-

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0.1 mL씩 분주한 후, 실온에서 10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0.1% Tween 20으로 세척

한 다음, 건조시켜 광학현미경 하에서 발색여부를 관

찰하여 바이러스의 증식여부를 판정하였다. PRRSV

의 증식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MARC-145 cell line

에 접종한 후, 37oC에서 5% CO2 조건 하에서, 5일 동

안 배양하면서, 매일 현미경을 사용하여 cytopathic 

effect (CPE) 형성 여부를 관찰하여 바이러스의 증식 

여부를 판정하였다. 채취한 바이러스 증식 세포를 이

용하여 CSFV와 PRRSV의 역가를 Käber의 방법

(Kärber, 1931)에 따라 산출하였다.

대조-담체의 검정 및 훈증소독제 효과판정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제효력시험지침(QIA, 2013)

에 따라, 병원체 대조-담체는 산출한 바이러스 역가

가 2×105 TCID50/mL 이상 이어야 하며, 독성 대조-담

체의 경우에는 훈증소독제에 의한 세포독성이 발생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훈증소독제 처리 실험군-담체

의 바이러스 역가를 병원체 대조-담체의 바이러스 역

가와 비교하여 104 TCID50/mL 이상 불활화가 인정될 

경우, 공시바이러스 균주에 대해 훈증소독제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CSFV에 대한 훈증소독제 효과

  Table 1은 훈증소독제의 CSF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차에 걸친 실험에

서, 실험군-담체의 log10(TCID50/mL)은 각각 0.5 이하, 

0.7, 0.5 이하로 나타났으며, 병원체 대조-담체의 

log10(TCID50/mL)은 각각 5.3, 5.5, 5.3으로 나타났다. 

또한, log reduction은 각각 4.8 이상, 4.8, 4.8 이상을 

나타내었으며, 독성 대조-담체의 경우, 세포독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병원체 대조-담체는 모

두 2×105 TCID50/mL (약 2.5 log10(TCID50/mL)) 이상이

었으며, 독성 대조-담체도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제효력시험지침(QIA, 2013)

의 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log reduction은 모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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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validation of a fumigant containing ortho-phenylphenol against Porcine reproductive and respiratory syndrome virus

Experiment Group

Virus culture results for diluents of neutralized solution 
(No. of positive/tested) TCID50

1) Log 
reduction2) 

10−1 10−2 10−3 10−4 10−5 10−6 

1st Experiment-carrier 1/5 0/5 0/5 0/5 0/5 0/5 0.7 5.0
Pathogen control-carrier 5/5 5/5 5/5 5/5 4/5 2/5 5.7
Toxicity control-carrier 0/5 0/5 0/5 0/5 0/5 0/5

2nd Experiment-carrier 0/5 0/5 0/5 0/5 0/5 0/5 ≤0.5 ≥4.8
Pathogen control-carrier 5/5 5/5 5/5 5/5 3/5 1/5 5.3
Toxicity control-carrier 0/5 0/5 0/5 0/5 0/5 0/5

3rd Experiment-carrier 0/5 0/5 0/5 0/5 0/5 0/5 ≤0.5 ≥5.0
Pathogen control-carrier 5/5 5/5 5/5 5/5 3/5 2/5 5.5
Toxicity control-carrier 0/5 0/5 0/5 0/5 0/5 0/5

1)TCID50=−L1−[L×{S/100−0.5}] (L1, log of lowest dilution tested; L, log interval between dilutions; S, sum of % mortality at each dilution).
2)Log reduction=TID50 of pathogen control-carrier−TCID50 of experiment-carrier.

이상을 나타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제효력시

험지침(QIA, 2013)의 살바이러스 효력기준인 4.0 이

상을 만족시켰다. 따라서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

증소독제는 CSF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RSV에 대한 훈증소독제 효과

  Table 2는 훈증소독제의 PRRSV에 대한 살바이러

스 효과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차에 걸친 실험

에서, 실험군-담체의 log10(TCID50/mL)은 각각 0.7, 0.5 

이하, 0.5 이하로 나타났으며, 병원체 대조-담체의 

log10(TCID50/mL)은 각각 5.7, 5.3, 5.5로 나타났다. 또

한, log reduction은 각각 5.0, 4.8, 5.0 이상을 나타내었

으며, 독성 대조-담체의 경우,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병원체 대조-담체는 모두 2×105 

TCID50/mL (약 2.5 log10(TCID50/mL)) 이상이었으며, 

독성 대조-담체도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농림축

산검역본부의 소독제효력시험지침(QIA, 2013)의 기

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log reduction은 모두 4.0 이상

을 나타내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제효력시험지

침(QIA, 2013)의 살바이러스 효력기준인 4.0 이상을 

만족시켰다. 따라서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소

독제는 PRRS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    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차단방역을 위해 많은 소독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농림축산검

역본부, 2015a, 2016b), 2016년 2월 현재, 구제역 바이

러스 혹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효력이 인정

되어 허가된 소독제들은 총 219 품목이며, 이 중에 

액제, 산제, 정제 및 훈증제는 각각 135, 77, 5 및 2개 

품목으로 액제 소독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

타나있다. 현재 가축질병에 효력이 인정되어 허가된 

훈증소독제는 각각 파라포름알데히드와 OPP를 주성

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액제나 산제 소독제가 농장의 모든 부분을 소독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농장에서 액제나 산제 소

독제가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곳에 대한 소독을 목적

으로 훈증소독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이, 

2007). 

  OPP는 처음에는 농작물의 살곰팡이제로 사용되었

으며, 현재는 가정, 병원, 병실, 농장 그리고 식품 가

공 공장 등에서 일반적인 표면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

으며, 병원 기구와 수의 기구의 소독을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다(Mishra 등, 2015). 최근, OPP를 주성분으

로 한 소독제가 가축에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 곰팡

이, 아포균 등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 등, 2014; Cha 등, 2013; Park 등, 2014). 하

지만, OPP를 이용한 훈증소독제의 CSFV와 PRRS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는 실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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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OPP를 주성분으로 한 훈증소독제를 

이용하여 CSFV와 PRRSV에 대해 살바이러스 효과 

시험을 수행하였다. 

  Krug 등(2011)의 CSF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CSFV를 비다공성의 스테인레스 스틸 

위에 도포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0.5 mL의 소독제에 

노출시킨 결과, 1,000 ppm의 차아염소산염과 2%의 

구연산에서 log reduction이 각각 4.4와 3.25이었다고 

보고하였다. Rajbongshi 등(2011)은 CSFV를 감염시킨 

PK-15 cell에 여러 농도의 시험물질을 넣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결과, 2% 수산화나트륨과 20% 

chloroform이 CSFV를 4.0 TCID50/mL 이상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luhchev 등(2015)의 전기 화

학적으로 활성화시킨 양극 전해액을 이용한 CSFV에 

대한 살바이러스 연구에서는, 50% 양극 전해액을 4 

well에 들어있는 PK-15 cell에 감염시킨 CSFV 배양액

에 반응시킨 결과, 모든 well의 CSFV가 사멸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

소독제의 CSFV에 대한 log reduction이 5.3 이상으로 

나타나, 앞선 연구에서 Krug 등(2011)이 사용한 차아

염소산염과 구연산 그리고 Rajbongshi 등(2011)이 사

용한 수산화나트륨과 chloroform 보다는 높은 살바이

러스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PRRS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에 관한 Shirai 등

(2000)의 연구에서, PRRSV 배양액과 동량의 소독제 

희석액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결

과, 차아염소산나트륨, 요오드, didecyldimethylammo-

nium chloride는 각각 0.03, 0.0075, 0.003%에서 4.0 이

상의 log reduction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Yoon과 

Kim (2013)의 연구에서, PRRSV를 오염시킨 밀페된 

공간에, 구연산, 사과산, 술팜산, 염소산나트륨, potas-

sium monopersulfate, alcohol polyoxyetylene ether, so-

dium hexametaphosphate 등을 포함한 소독제를 200배 

희석하여 살포한 후, 10, 20, 30분 후에 각각 PRRSV

의 불활성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접촉시간에서 

PRRSV의 log reduction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ao 등(2013)의 미산성 전해수와 

유효염소를 이용한 PRRSV에 대한 불활화 연구에서, 

0.9 mL의 미산성 전해액과 30 mg/L 농도의 유효 염

소를 MARC-145 cell에 감염시킨 PRRSV 배양액에 10

분 동안 반응시킨 결과, PRRSV의 log reduction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

소독제의 PRRSV에 대한 log reduction이 4.8 이상으

로 나타나, 앞선 연구에서 Shirai 등(2000)이 사용한 

차아염소산나트륨, 요오드,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그리고 Yoon과 Kim (2013)이 사용한 구연산 

등이 포함된 소독제보다는 PRRSV에 대한 살바이러

스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OPP를 주성분으로 한 훈증소독제를 이용하여 CSFV

와 PRRSV에 대한 살바이러스 효과시험을 수행한 결

과, CSFV와 PRRSV에 대한 log reduction이 모두 4.8 

이상을 나타내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독제효력시험 

지침에 따라, OPP를 주성분으로 한 훈증소독제는 

CSFV와 PRRSV에 대해 살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험실 조건에서 소독제의 

효력을 시험한 결과이므로 향후 양돈장에 대한 적용 

시험을 통해 OPP를 주성분으로 하는 훈증소독제의 

살바이러스 효능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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