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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occurrence of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and antibody 

positive rates among Korean native breeder chickens. The infection rates with Salmonella pullorum and 

Salmonella gallinarum among 16-week-old, 36-week-old, and 56-week-old breeder chickens and the an-

tibody positive rates to Egg Drop Syndrome '76, Mycoplasma gallisepticum and Mycoplasma synoviae 

among 16-week-old, 18-week-old, and 56-week-old breeder chickens were identified, and the antibody 

positive rates to seven major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among 1-day-old chick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no infection with Salmonella pullorum and Salmonella gallinarum was found among the 

investigated subjects of all ages. Vaccinated breeder chickens showed the 100% antibody positive rate 

to Egg Drop Syndrome '76, and unvaccinated breeder chickens showed the 100% antibody negative rate 

to Mycoplasma gallisepticum and Mycoplasma synoviae, confirming that there was no infection with 

Mycoplasma gallisepticum and Mycoplasma synoviae. As a result of the antibody tests of the 1-day-old 

chicks for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it was found that vaccinated chicks showed good antibody 

positive rates to avian encephalomyelitis, chicken infectious anemia, and avian reovirus, confirming that 

they had power of defense against the relevant infectious diseases, and that unvaccinated chicks showed 

the 100% antibody negative rates to avian leukosis, chicken reticuloendotheliosis, and Mycoplasma syno-

viae, confirming that there was no infection with the relevant diseases. Give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mong the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of chickens, there was no history of in-

fection with diseases against which vaccination was not administered and high antibody positive rates 

were found with diseases against which vaccination was administered, it is judged that chickens with 

good power of defense against diseases were bred, and it is deemed that constant monitoring and vacci-

nation against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will be necessary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th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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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닭의 난계대 질병은 특히 종계에서 반드시 청정화

를 유지하거나 백신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

는 질병으로, 산란율 저하와 폐사를 유발하거나 종계

에서는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병아리로 전파

되어 후대에 감염을 유발하기도 한다(Lee, 2001; Kwon 

등, 2010). 닭의 산란은 아주 사소한 스트레스나 사양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 특별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산란율 감소나 난질의 저하를 유발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염성 질병에 아주 민감하게 반

응하므로 적절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한 농장에 다양한 주령의 닭이 사육되는 환경에서는 

산란율 저하 질병을 근절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규모가 큰 전업 양계 농가는 시설의 자동화와 대형화

를 추구하였고, 백신 프로그램과 사양관리 체계화를 

이루었으나 다양한 질병의 유입에 따른 폐사율과 산

란율 저하 등의 생산성 저하를 일으키므로 질병의 유

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양관리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Chu 등, 2010). 

  닭에서 종란을 통해 병아리를 감염시키는 난계대 

전염병으로는 세균성 질환으로 추백리(Salmonella 

pullorum, SP), 가금티푸스(Salmonella gallinarum, SG), 

파라티푸스(Salmonella enteritis, SE), 마이코플라즈마

병(Mycoplasma gallisepticum, MG, Mycoplasma syno-

viae, MS) 등이 있으며,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산란저

하증(Egg Drop Syndrome '76, EDS '76), 닭 뇌척수염

(Avian Encephalomyelitis, AE), 닭 백혈병(Avina Leukosis, 

AL), 닭 전염성 빈혈(Chicken Infectious Anemia, CIA), 

닭 레오바이러스 감염증(Avian Reovirus, AR), 닭 세망

내피증(Reticuloendotheliosis, RE)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종닭 종계에서 난계대 전염병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추백리, 가금티푸스의 감염 여

부를 확인하고, 산란저하증, 마이코플라스마병의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였으며, 1일령 병아리의 뇌척수염, 백

혈병, 전염성 빈혈, MG, MS, 레오바이러스, 세망내피

증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함으로써 백신 비접종 난계

대 전염병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백신을 접종

한 난계대 전염병에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의 모체 

이행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동물

  본 시험에 사용된 동물은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

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토종닭 종계를 활용하였다. 사

료는 NRC 사양표준에 근거하여 단백질과 에너지 함

량을 동일하게 배합하여 급여하였으며, 전염병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예방 백신을 접종하였다.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하여 16주, 36주, 56주령을 대상으로 각 주령별 

40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산란저하증과 마이코플

라즈마병(MG)은 16주령 40수, 18주령 40수, 56주령 

20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난계대 전염병 검

사를 위한 1일령의 병아리는 2019년 5월 발생한 토종

닭 병아리 96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혈액 채취 

  항체 검사에 공시된 시료는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

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에서 채취한 혈청을 이용

하였다. 검사를 위한 혈액은 채취 당일 닭을 보정 후 

21 gauge 주사침을 이용하여 익하정맥으로 채취하였

고, 채취 즉시 항응고제가 첨가되지 않은 진공 채혈관 

(BD Vacutainer
Ⓡ

, UK)으로 옮긴후 원심분리기를 이용

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질병 검사

1.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

  추백리와 가금티푸스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에 따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서 급속 

혈청평판 응집반응법(Rapid Plate agglutination test with 

serum)으로 검사하였다. 검사 방법은 추백리와 가금티

푸스가 함유된 진단액과 혈청액을 평판 위에 동량 분

주하고 균일하게 섞어준 후에 응집괴의 형성 여부를 

관찰한다. 진단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에 대한 항

체가 혈청 내에 존재한다면 미생물과 항체가 서로 결

합하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응집괴가 형성되지만 항

체가 없다면 진단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들을 서

로 연결시킬 매개체가 없으므로 응집괴를 형성시키지 

못하게 된다. 



토종닭 종계의 난계대 전염병 항체 양성률 분석 141

Korean J Vet Serv, 2020, Vol. 43, No. 3

Table 1. The titers of HI test of EDS '76 antibodies in Korean native breeder chickens

Age

(weeks)
No. of heads

No. of sera (%) HI titer

Positive Negative Mean SD

16 40 40 (100%) 0 (0%) 4.8 1.2

18 40 40 (100%) 0 (0%) 4.8 1.2

56 20 20 (100%) 0 (0%) 4.5 1.1

Total 100 100 (100%) 0 (0%) 4.7 1.2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P＞0.05).

2. 산란저하증, 마이코플라스마병

  산란저하증과 마이코플라스마병은 강원도 동물위생

시험소 중부지소에서 산란저하증은 혈구응집 억제 반

응법(Hemagglutination Inhibition test, HI)으로, 마이코

플라스마병은 평판응집반응법 (Plate Agglutination test, 

PA)으로 각각 검사하였다. 바이러스나 세균 중의 일

부 미생물은 특정 종류의 동물 적혈구와 혼합 시 적혈

구의 표면에 부착하여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산란저하증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스마

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HI test를 적용

하고 있다. HI test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같은 미생물

의 항원에 대한 혈청 내의 항체 유무, 항체 역가(anti-

body titer)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음성

일 경우 항체에 의한 미생물이 중화되어 적혈구가 바

닥에 가라앉게 되며, 양성일 경우 바이러스에 대응하

는 항체가 없어 적혈구가 응집되어 펴지게 된다. PA 

test는 위에서 언급한 추백리, 가금티푸스의 검사방법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3. 1일령 병아리의 난계대 전염병 항체 검사

  1일령 병아리의 뇌척수염, 백혈병, 전염성 빈혈, 

MG, MS, 레오바이러스, 세망내피증 검사는 효소면역

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으로 실시 하였다. ELISA 검사 방법은 검출하고자 하

는 항체에 항원이 부착되는 플레이트에 혈청분주, 세

척, 항체(효소 부착) 분주, 세척, 효소에 반응하는 물

질 분주의 순서로 반응을 시킨다. 혈청 내에 항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가 없으므

로 세척 시 혈청이 씻겨지므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

며, 항체가 존재할 경우 반응이 진행되어 효소작용에 

의해 색을 발현하여 색의 정도를 흡광광도기(spectro-

photometer)를 이용하여 판독하게 된다. 각 질병의 항

체가 검사를 위한 ELISA 진단킷트는 IDEXX (USA)사

의 antibody test kit를 이용하였으며 검사 방법은 검사 

킷트의 표준실험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검사 시료

의 흡광도는 S/P ratio로 환산하였고 ELISA 역가는 진

단 킷트에서 제공하는 계산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단 

질병 각각의 기준에 따라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통계분석 

  그룹간 유의성은 비모수 검정방법인 크루스칼-왈리

스(Kruskal-Wallis) 분석 방법과 맨-휘트니(Mann- 

Whitney)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OriginPro 

2020, OriginLab Corp. Northampton, MA, USA). 데이

터는 평균±표준편차 (mean±SD)로 표시하였으며, 통계

적 유의수준은 P값 0.05 미만(P＜0.05)으로 정하였다.

동물실험 윤리사항

  논문에 기재된 동물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에 의해 사전 승인 후 수행하였다. 

결    과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

  16주, 36주, 56주령을 대상으로 각 주령별 40수의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를 급속 혈청평판 응집반응

법으로 검사한 결과 전 수수에서 음성으로 확인하였

다(Data is not shown).

산란저하증, 마이코플라스마병 (MG, MS) 검사

  16주령 40수, 18주령 40수, 56주령 20수를 대상으로 

산란저하증과 마이코플라스마병을 검사하여 Table 1, 

2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산

란저하증은 16주, 18주, 56주령 모두에서 100%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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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idence of MG, MS in Korean native breeder Chickens 

by PA test 

Disease
Age

(weeks)

No. of 

heads

No. of sera (%)

Positive Negative

MG 16 40 0 (0%) 40 (100%)

18 40 0 (0%) 40 (100%)

56 20 0 (0%) 20 (100%)

Total 100 0 (0%) 100 (100%)

MS 16 40 0 (0%) 40 (100%)

18 40 0 (0%) 40 (100%)

56 20 0 (0%) 20 (100%)

Total 100 0 (0%) 100 (100%)

MG, Mycoplasma gallisepticum; MS, Mycoplasma synoviae.

Table 4.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of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performing non-vaccination in Korean native breeder Chickens

Disease
No. of 

heads

No. of sera (%)

Positive Negative

AL 96 0 (0%) 96 (100%)

MG 96 83 (86.5%) 13 (13.5%)

MS 96 0 (0%) 96 (100%)

RE 96 0 (0%) 96 (100%)

AL, Avian Leukosis; MG, Mycoplasma gallisepticum; MS, Mycoplasma

synoviae; RE, Reticuloendotheliosis.

Table 3. Seroprevalence of antibodies of transovarian transmitted 

diseases performing vaccination in Korean native breeder Chickens

Disease
No. of 

heads

No. of sera (%)

Positive Negative

AE 96 89 (92.7%) 7 (7.3%)

CIA 96 44 (45.8%) 52 (54.2%)

AR 96 93 (96.9%) 3 (3.1%)

AE, Avian Encephalomyelitis; CIA, Chicken Infectious Anemia; AR, 

Avian Reovirus.

양성으로 나타내었고, HI titer가 평균 4.7의 높은 수치

를 나타내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게 유지되는 것

으로 확인하였다. 반면,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마

이코플라스마병 2종(MG, MS)은 16주, 18주, 56주령의 

모든 주령에서 항체 음성을 나타내어 마이코플라스마

병의 감염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일령 병아리의 난계대 전염병 항체 검사

  1일령 병아리의 주요 난계대 전염병의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Table 3, 4와 같이 나타났다. 모계

의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닭 뇌척수염, 닭 전염성 빈

혈, 닭 레오바이러스 감염증의 항체 양성률은 각각 

92.7%, 45.8%, 96.9%의 비율로 나타났고,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전염병 중 닭 백혈병, 닭 세망내피증, 

MS의 항체 음성률은 100%로 조사되었고, MG의 항체 

양성률은 86.5%로 나타났다. 

고    찰

  Namgoong 등(1984)은 종계에서 평판응집반응법을 

이용하여 추백리를 검사하였을 때 5.6%의 양성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Kwon 등(2010)은 2009년 국내 

원종계, 종계, 백세미 씨알 생산 농가의 추백리,가금티

푸스 항원 검사에서 모든 계군이 음성으로 확인되었

다고 했는데, 본 실험에서는 16주, 36주, 56주령의 종

계에서 추백리, 가금티푸스는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어 종계 생산 농가에서 발생하여서는 안되는 두 

전염병의 관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1976년 네덜란드의 van Eck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

된 산란저하증(van Eck, 1981)은 조류의 아데노바이러

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병아리에 감염되어 산

란률을 떨어뜨리고, 기형란, 연란, 탈색란, 무각란을 

유발하여 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Song 등, 2019). Lee 

등(1989)은 1971년부터 1988년까지 18년간 국내 닭의 

산란저하증을 조사한 결과 0.6% (0∼4.3%)의 감염율

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예방접종을 실

시한 16주, 18주, 56주령의 토종닭 종계를 대상으로 

혈구응집 억제 반응법으로 조사한 결과 전 수수에서 

100% 항체 양성률 및 평균 4.7의 HI titer를 나타내어 

산란저하증에 대한 방어력이 높게 유지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닭 마이코플라즈마병은 수평전파와 함께 수직전파

가 가능한 난계대 질병으로 종계의 특별한 관리가 요

구되는 질병이다. 그러나 이 질병이 만성적으로 진행

되고 단독 감염 시 외부로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

아 대부분의 양계장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여기거나 폐사율 증가나 산란율 감소가 나타날 때 비

로소 항균제 투여를 고려해 보는 정도의 대책을 세우

고 있는 실정이며 한번 감염된 닭은 완전히 치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생 균을 배설하므로 다른 청정한 

닭들을 계속 감염시키게 된다(Lee, 2000). 이 질병은 

전세계적으로 폭넓게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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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 질병으로서, 국내에서 MG 감염은 1967년 8주령

의 닭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MS는 1979년 광주의 

육계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 보고 되었다(Kang, 2001).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종계장의 관리 대상 

난계대 전염병으로 기존의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에서 

마이코플라즈마병(MG)도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5월부터 MG 백신 접종 금지와 정기적인 MG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Mycoplasma gallisepti-

cum (MG) 감염은 기낭염과 만성호흡기병(Chronic Re-

spiratory Disease, CRD)을 유발하고, Mycoplasma syno-

viae (MS)은 전염성 활막염을 유발한다. Jung (2018)은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MG 40%, MS 77%의 양성 계군 판정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주령이 증가할수록 MG 항체 양성률이 

상승하며, 37주 이상에서는 백신접종과 미접종 계군 

모두에서 해당 주령 계군의 70% 이상에서 항체 양성

률을 보였고, 56주령의 백신 미접종 계군에서 29.4%

의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었다(Jung, 2019). 2009년 국

내 원종계, 종계, 백세미 씨알 생산 농가의 MG와 MS 

항체 검사 결과 MG의 경우 원종계 71.1%, 종계 및 백

세미 씨알 생산계군 88.7%를 나타내었고, MS의 경우 

원종계 86.0%, 종계 및 백세미 씨알 77.0%를 나타냈

다(Kwon 등, 2010). Namgoong 등(1984)은 종계에서 

MG 30.5%, MS 61.8%의 양성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이처럼 다양한 비율의 MG, MS 항체 양성률이 보

고 되고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2019년부터 예방 백신

을 접종하지 않은 MG와 예방백신 접종 경험이 전혀 

없는 MS의 두 질병 모두에서 16주, 36주, 56주령 종

계의 항체 음성률이 100%로 확인되어 마이코플라스

마병의 관리가 적절히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일령 병아리를 대상으로 난계대 전염

병을 조사하였는데, 모계에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닭 

뇌척수염, 닭 전염성 빈혈, 닭 레오바이러스 감염증과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닭 백혈병, 닭 마이코플라

스마병, 닭 세망내피증의 항체 양성률을 각각 확인하

였다. 

  닭 뇌척수염은 어린 병아리에서 운동실조, 머리와 

목의 진전과 같은 신경 증상을 일으키고, 성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산란율 저하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

으로, 종계에서 산란기간 중 감염되면 바이러스가 종

란으로 배출되어 후대 병아리에서 뇌척수염을 유발하

게 된다(Cho, 2018). 양돈 농가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하고 있는 써코바이러스(Circoviridae)는 닭에서도 전

염성 빈혈을 일으키는데, 1979년 일본에서 Yuasa 등

에 의해 최초로 보고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CIAV는 적혈구 용적이 2∼24%로 감소하는 빈

혈을 나타내고 골수, 흉선, F낭 등의 위축에 따라 면

역억제를 동반하여 성장부진과 폐사를 일으킨다

(Goryo 등, 1985). 국내에서는 1991년 처음 CIAV가 발

생보고 되었고(Seong과 Kim, 1991), Chu 등(2010)은 

입추 초기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다가 10일령 이후 

뚜렷한 성장부진으로 인한 도태수의 증가를 도래하고 

부검 시 대퇴부 및 흉근의 피하 출혈과 고관절 부실에 

의한 보행 곤란, 흉부피하의 염증이 관찰된다고 하였

고, 병성감정 의뢰된 가검물의 항체 검사 시 농가 기

준 87.5%, 개체 기준 54.8%의 항체 양성률을 보인다

고 하였다. Um 등(2011)은 18∼24주령의 종계에서 농

가 기준 100%, 개체 기준 98.6%의 항체 양성률을 보

인다고 하였고, Jeong 등(2018)은 CIAV 항체검사 결

과 토종닭에서 1주령에서 농가 기준 55.0%, 개체 기준 

56.0%의 양성률을 보였고, 4주령에서 농가 기준 20.0%, 

개체 기준 25.3%의 양성률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10

주령 이상의 산란계 농가에서 95%∼100%의 양성률

을 보인다고 하였고, 10주령 이상의 종계 농가에서 

56.2%∼90.0%의 양성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닭에

서 관절염, 건초염, 체중저하, 보행 장애 등을 동반하

는 Reo 바이러스는 1959년 Olson이 처음 보고하였다

(Olson, 1959). Reo 바이러스는 가금에서 소화기 및 호

흡기질환, 심장질환, 간염, 흡수불량 증후군(malabsorp-

tion syndrome)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조건과 관련되

어 있으며, 성계에서는 질병 저항성을 가지는 등 연령

에 민감하다고 하였다(Benavente과 Martinez-Costas, 

2007). 닭의 관절염, 건초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

인체로 Mycoplasma synoviae와 avian reovirus로 알려져 

있으며, PCR 결과 종계에서 26.4%, 산란계에서 11.9%

의 비율로 Reo 바이러스가 나타난다(Reck 등, 2019)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보고에서는 총 8예의 육계 가검물 

중 3예에서 Reo 바이러스가 분리 되었고(Kim 등, 1992), 

SPF 닭에서 레오바이러스와 아데노바이러스의 혼합 

감염 시 임상증상이 더욱 강하며 폐사율도 높게 나타

난다고 하였다(Min 등, 2011).

  백혈병은 혈구나 혈구의 모세포가 이상 증식을 일

으키는 질병으로, Retrovirus에 의해 발생되는 닭 백혈

병은 면역억제와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데(Feng과 

Zhang, 2016), 닭 백혈병으로 불리는 몇가지 질병 중 

임파성 백혈병은 난계대 전염병으로 양계 산업에 영

향을 미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닭 세망내피증은 선

위염, 깃털 이상, 체중 저하, 면역기능 저하를 일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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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렉병이나 백혈병 종양과 유사한 만성 종양이 발

생되기도 한다(Taniguchi 등, 1977; Scofield와 Bose, 

1978; Sung 등, 2008). 이 질병은 접촉에 의한 수평감

염도 일어나지만 모계에서 병아리로의 수직전파에 의

한 피해가 더 크다(Witter 등, 1981; Motha와 Egerton, 

1987). Sung 등(2008)은 1일령에 세망내피증 바이러스

를 접종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의 증가가 대

조군에 비해 3주령 때 78%, 5주령 때 65%의 수준으로 

증체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모계에서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닭 뇌척수염, 닭 전염성 빈혈, 닭 레오바이러스 감염

증의 항체 양성률이 각각 92.7%, 45.8%, 96.9%의 비율

로 확인되었는데, 이전의 연구 보고와 항체 양성률의 

차이는 보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세가지 전염병에서 

모두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모계에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닭 백혈

병, Mycoplasma synoviae, 닭 세망내피증의 항체 양성

률은 0%로 확인되어 감염의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2018년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다가 2019년

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MG의 경우 항체 양

성률이 86.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모계

에 MG 백신을 접종하고 2019년 5월 태어난 1일령 병

아리를 대상으로 검사 하였으므로 모계에서 형성된 

항체가 병아리로 이행되어 높은 항체 양성률을 나타

낸 것으로 사료된다. 

  병아리를 생산하는 종계 농가에서의 난계대 질병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일 

먼저 질병이 없는 음성 병아리를 입추하도록 노력해

야 하며, 이들 질병의 항체·항체 검사로 정기적인 모

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차

단방역 관리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토종닭 종계의 난계대 전염병 발생 및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생후 16주, 

36주, 56주령 종계의 추백리와 가금티푸스 감염율과 

16주, 18주, 56주령 종계의 산란저하증, 마이코플라스

마병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였고, 1일령 병아리의 주요 

난계대 전염병 7종에 대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였다.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는 조사된 주령 모두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다.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산란저하증

은 100% 항체 양성률을 보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

는 마이코플라스마병은 100% 항체 음성을 나타내어 

마이코플라스마병이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1일령 병아리의 난계대 전염병에 대한 항체 검사 결

과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닭 뇌척수염, 닭 전염성 

빈혈, 닭 레오바이러스 감염증은 양호한 항체 양성률

을 나타내어 해당 전염병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닭 백혈병, 닭 세

망내피증, Mycoplasma synoviae는 항체 음성률이 100%

로 해당 질병의 감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 닭의 난계대 전염병 중 예방백신을 접종하

지 않는 질병은 감염의 이력이 없고, 예방백신을 접종

하고 있는 질병은 높은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으

므로 건강하고 질병 방어력이 양호한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병 관리와 예방을 위해 지속

적인 난계대 전염병의 모니터링과 백신 접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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