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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 (ORT) causes pneumonia, airsacculitis, and pleuritis in chickens and 

other avian species. Little is known about the seroprevalence of ORT in layer chicken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eroprevalence of ORT in layer 

chicken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from May to September 2019. A total of 460 chickens in 

28 flocks were tested for antibodies to ORT by using commercial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The seroprevalence of ORT antibodies in the flocks was 100% (28/28) and the overall 

seroprevalence in individual chickens was 98.91% (455/460). This survey indicated the high seropreva-

lence of ORT in layer chicken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refore, measures should be exe-

cuted to control ORT in layer chickens in this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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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 (ORT)는 그람 음성 

간균으로 주로 닭, 칠면조에서 호흡기 증상과 폐사를 

임상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유발하는 비인수공통전염

병이다(Abdul-Aziz와 Weber, 1999; Umali 등, 2018). 

닭에 ORT 감염은 성장 지연, 치사율 증가 및 계란 생

산 감소에 영향을 미쳐 높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Chin 등, 2008). ORT는 주로 직접 접촉과 에어로졸, 

음수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 수평 전파되고, 수직 전파

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van Veen 등, 2004; Chin 

등, 2008). ORT는 18종의 혈청형 A∼R이 있고, 닭에

서 혈청형 A가 가장 많이 분리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van Empel 등, 1997; Hafez, 2002).

  ORT 감염으로 육계는 의기소침, 사료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비즙, 재채기, 안면 부종, 호흡기 증상 및 

급사가 나타난다(Rahimi와 Banani, 2007). 그리고 산란

계에서는 산란율 감소, 난질 불량 및 치사율 증가가 

나타난다(Sprenger 등, 2000). 또한 ORT는 뉴캣슬병 

바이러스, H9N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닭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 및 Escherichia coli와 혼합감염 되

면 임상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폐사율이 증가한다

(Thachil 등, 2009; Kwon 등, 2010; Pan 등 2012). ORT 

감염증은 국내에서 2003년에 최초 보고된 질병으로 

감염 초기 미약한 폐렴과 기낭염이 관찰되므로 임상

증상과 부검소견으로 ORT 감염을 의심하기 쉽지 않

다(Kwon 등, 2003). 또한 다른 병원체가 2차 감염 되

는 경우는 복합감염 된 병원체의 병변 때문에 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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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roprevalence of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 in layer

chickens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Variable No. of tested No. of positive % 

Flocks 28 28 100 

Chickens 460 455 98.91 

감염 진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Chin 등, 2008). 

  국내에서 ORT는 2003년 항체 양성률이 최초 보고 

된 후 추가 연구가 없어 최근 경기도 지역의 산란계 

사육농장의 ORT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Jeon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경기도에 

사육중인 산란계의 ORT 감염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9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동두천

시, 양주시, 연천군 및 파주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28

계군 460수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18계군은 20수씩, 

10계군은 10수씩 검사에 사용하였다. 검사 농장의 사

육수수는 5,000∼148,000수이며, 연령은 18∼88주령으

로 구성되었다. 혈청 분리 후 검사 전까지 −20°C에 

냉동 보관하였다가 이번 연구에 사용하였다.

  Ornithobacterium rhinotracheale antibody test kit 

(IDEXX, Westbrook, Maine, USA)를 사용하여 제조회

사에서 공급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이 키

트는 ORT 혈청형 A∼M의 항체 검출이 가능하다. 희

석액으로 500배 희석한 혈청과 희석하지 않은 양성 

및 음성 컨트롤을 항원이 코팅된 플레이트에 100 µL

씩 분주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세척액으

로 5회 세척하고 모든 well에 conjugate를 100 µL씩 분

주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하고 TMB substrate를 모든 well에 100 µL씩 분주

한 후 실온에서 15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플레이

트에 stop solution을 100 µL씩 분주하고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ader (Sunrise,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6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ample to positive (S/P) ratio가 0.4 이하

일 때 음성, 0.4 초과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경기도 산란계 28계군에서 수집한 460수의 혈청으

로 ORT의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ELISA 검

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이번 연구의 항

체 양성률 결과는 국내의 Jeon 등(2003)이 보고한 20

주령 이상의 산란계에서 계군 항체 양성률 55.2%, 개

체 항체 양성률 9.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Jeon 등(2003)이 ORT의 항체 양성률을 최초 보고한 

후 시기별, 지역별 또는 품종별 항체 양성률에 대한 

추가 연구가 없어서 이번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

다. 본 연구의 28계군 모두 ORT 항체 양성 계군으로 

확인된 것은 산란계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지

역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Hafez와 

Schulze, 2003). 그리고 계분 내의 ORT는 22°C에서 6

일, 4°C에서 40일, −12°C에서 150일 생존이 가능하

고, 본 연구의 산란계 농장이 여러 연령대의 계군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농장 내에서 순환감염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Lopes 등, 2002; Hafez와 Schulze, 

2003).

  외국에서는 산란계의 ORT 항체 양성률 조사가 몇 

건 보고되었다. 터키와 방글라데시는 산란계의 개체 

항체 양성률을 각각 70%, 55%로 보고하였고, 미국에

서는 산란계 22주령 이상에서 개체 항체 양성률을 

69%로 보고하여 이번 연구의 항체 양성률이 외국보

다 높게 관찰되었다(Heeder, 2001; Türkyilmaz와 Kaya, 

2005; Bhuiyan 등, 2019). 

  ORT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고 현재 국내에서 사

용 가능한 ORT 백신이 없으므로 차단방역, 올인/올아

웃(All-in/All-out) 관리 및 철저한 소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결    론

  경기도에 사육중인 산란계에 대한 ORT의 항체 양

성률을 조사하였다. 산란계 28계군 모두 양성계군으

로 나타났고, 개체 항체 양성률이 98.91%로 관찰되어 

이번 연구의 산란계 농장에 ORT 감염이 만연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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