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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prevalence of cryptosporidiosis and giardiasis in diarrhea feces 
of Korean native calves raised in Gimje, Jeollabuk-do, with a rapid diagnostic kit. The prevalence of 
both disease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ge of calf, season of sampling period, and sampled farm 
where diarrheic calf is commonly observed. In diarrhea feces of 431 calves, cryptosporidiosis had a high 
incidence rate between 1 and 3 weeks of age, whereas giardiasis showed a high incidence between 4 
and 6 weeks of age. It is thought that the incidence of protozoan diseases is markedly influenced by 
the calf’s postnatal age. Regarding with the sampling season, the prevalence of cryptosporidiosis and 
giardiasis in calve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pring and summer than in autumn and winter (P＜0.05). 
Among the sampled farms where both diseases are commonly observed, cryptosporidiosis was more fre-
quently detected than giardiasis in calves. Particularly, in farms where cryptosporidiosis is common, it 
tends to be a disease that is difficult to eradicate as it occurs continuously throughout the year. Hygiene 
management such as regula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the livestock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duce and prevent damage from these protozo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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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크립토스포리듐증(cryptosporidiosis)은 반추동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육방법에 상관없이 흔하게 발생하

며, 특히 1∼3주령의 신생 자축에 설사를 주증상으로 

하여 식욕부진, 발열, 흡수 불량 등을 동반하기도 한

다(Santin, 2013). 소에서 주로 감염을 유발하는 크립토

스포리듐은 Cryptosporidium (C). parvum, C. bovis, C. 
andersoni, C. ryanae의 4종이 있으며, 이들 4종의 감염

은 특히 소의 연령과 관련이 있는데, C. parvum은 이

유 전 송아지에서, C. bovis와 C. rynae는 이유 후 송아

지에서, C. andersoni는 육성우와 성우에서 주로 감염

을 일으키고, 감염이 되는 부위는 C. andersoni는 4위

에서 감염되는 반면 나머지 3종은 소장에서 감염을 

나타낸다(Santin 등, 2004). Wang 등(2020)은 소의 연

령에 따라 3개월령 이전에는 C. parvum이, 3∼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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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은 C. andersoni, C. bovis, C. ryanae가, 12개월령 이

상에는 C. andersoni가 감염의 원인체라고 하였다. 또

한 Scott 등(1995)은 분만을 앞둔 무증상 육용 소에서 

oocysts가 관찰되는데, 이는 송아지 감염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하였다.
  지알디아증(giardiasis)은 다양한 숙주에 의해 감염되

는데, 현재까지 Giardia (G). duodenalis를 비롯해 8종

이 알려져 있다(Lyu 등, 2018). 지알디아는 cyst(낭포)
와 trophozoite (영양체)의 단순한 2 단계 생활사를 구

성하고 있다. 소를 포함한 반추가축에서 다발하는 지

알디아증은 설사, 체중 감소, 흡수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무증상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O’Handley 등, 1999; Santin 등, 2009; Geurden 등, 2010). 
G. duodenalis는 전세계적으로 반추동물에 빈번히 발

생하고 있는데(Santin 등, 2007), 소, 양, 염소에서 1∼
60%의 폭넓은 감염률이 보고되고 있다(Feng과 Xiao, 
2011). 지알디아증 발병은 성축에 비해 자축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생후 2개월령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O’Handley 등, 1999; Santin 등, 2009; 
Naguib 등, 2018).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을 진단하는 방법으

로는 현미경 검사, PCR, ELISA와 같은 여러가지 진단

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즉시, 빠른 시간에 

환축의 병원체(항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원 

신속진단 킷트를 활용하기도 한다(Soares와 Tasca, 2016; 
Choe 등, 2017). 
  국내에서 Kim (2016)은 2016년 전국의 소 설사 병

성감정 시 원충성 질환인 지알디아증이 3번째(20.0%), 
크립토스포리듐증이 6번째(13.1%)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어 설사의 원인 중 원충성 질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Lee 등(2019a)은 생후 7개월령 이

전의 한우 송아지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체를 분

석한 결과 지알디아증이 4번째(14.0%), 크립토스포리

듐증이 8번째(7.3%)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Koh 등

(2019)은 광주지역 한우 분변에서 설사병 원인체 중 

지알디아와 크립토스포리듐의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두 병원체 모두 3주령까지는 발생되지 않다가 4주령에

서 지알디아 28%, 크립토스포리듐 4%, 2개월령에서 

지알디아 25%, 크립토스포리듐 8.3% 발생 후 3개월령

부터 육성우, 성우의 연령까지 전체 사육단계에서 두 

병원체의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다(4개월령 지알디아 

1건 발병 제외)고 하였고, Lee 등(2019b)은 1일∼60일

령의 한우 송아지를 대상으로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

디아를 조사한 결과 각각 4.4%와 12.7%의 발생률을 

나타내었고, 두 병원체의 중복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

으며, 크립토스포리듐은 10개의 농장 중 3곳에서만 발

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Lee 등(2019a)은 생후 7개월

령까지의 한우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리듐은 출생후 

1주령 이전부터 8주령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3∼
6주령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다가 9주령부터는 발생하

지 않으며, 지알디아는 1주령 이후부터 10주령까지 발

생하는데, 5∼8주령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다가 11주

령부터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두 병원

체 모두 계절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다고 하였다. Yang과 Kim (2001)은 전북 군산과 익산

지역에서 송아지의 크립토스포리듐의 감염률을 조사

한 결과 젖소 0.6%, 한우 0.0%의 낮은 감염률을 보고

하였다. 
  해외의 경우 젖소 송아지에서 Naguib 등(2018)은 크

립토스포리듐 9.7%, 지알디아 13.3%의 감염률을 나타

내고, Feng 등(2019)은 젖소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리

듐은 24%, 지알디아는 74.2% 양성률을 보고하였다. 
Lichtmannsperger 등(2019)은 180일령 이하의 육우 및 

젖소 송아지를 대상으로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

를 검사한 결과 각각 55.4%와 27.1%의 양성률을 나타

내었고, 중복감염도 11.9% 관찰된다고 하였다. Urie 
등(2018)은 3∼66일령의 젖소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

리듐과 지알디아가 각각 43.1%, 30.5% 검출되었고, 중
복 감염이 13.3%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크립토스포리

듐의 경우 500두 이상의 대규모 사육농가에서 소규모 

농가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으며, 2주령 이하의 

송아지(63.3%)가 6주령 이상의 송아지(9.1%)보다 높게 

발생한 반면, 지알디아의 경우 6주령 이상 송아지

(36.4%)가 2주령 이하(16.7%)에 비해 높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동물

과 사람에서 발생하는 장내 원충성 병원체로서, 이 두 

병원체는 감염된 숙주의 분변이나 구강 경로를 통한 

직접 전파나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한 간접 전파로 

감염되는데,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미함에서 심각한 

수준의 위장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감염에 따라 

성장 장애, 치료비 상승, 폐사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

적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간의 인수

공통전염병으로서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

다(Santin, 2020). 이와 같이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

디아증은 가축과 사람의 건강·위생에 영향을 미치므

로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인 축사, 급수기 등의 환경을 

청결히 유지함으로써 이들 감염을 최소화시켜 인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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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염병으로 유발되지 않도록 공중위생을 향상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소 사육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신속(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한우 송아지의 설사

증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병 원인체 중 원충성 질환인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의 항원 양성률을 조사하

였는데, 송아지의 출생 후 일령별, 계절별 감염률을 

분석하여 한우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두 질병의 발

생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신속 진단키트

의 활용은 현미경 검사나 PCR 검사 등에 비해 정확성

은 떨어지지만 현장에서 즉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

므로 축산 농가에서 가축 질병을 관리하는데 유용하

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축 및 공시재료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170 농
가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생후 2일∼

120일령의 한우 송아지 431두의 설사 분변을 대상으

로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의 발생률을 조사

하였다. 분변은 1회용 비닐장갑을 착용 후 직장에 자

극을 주어 채취하고 50 mL 튜브에 보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냉장고에서 보관하였다. 두 질병의 발

생률은 간이진단용 송아지 설사병 5종 항원 진단키트

(BoviD-5 Ag, 바이오노트, 한국)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방법

  검사 방법은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 채취용 멸

균 면봉을 사용하여 분변을 묻히고 검체 희석액이 들

어있는 샘플병에 주입하여 분변이 추출될 수 있도록 

면봉을 휘저어 준 후 큰 입자가 가라앉을 때까지 약 1
분간 샘플병을 세워둔 후 상층액을 5개의 점적홀에 4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10분 경과 후 결과를 판독하였

다. 판독은 대조선(C)에 위치한 하나의 밴드만 보이면 

음성, 대조선(C)과 검사선(T) 위치에 두개의 밴드가 

출현하면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통계 분석

  그룹간 유의성은 비모수 검정방법인 크루스칼-왈
리스(Kruskal-Wallis) 분석 방법과 맨-휘트니(Mann- 
Whitney)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고(OriginPro 
2020, OriginLab Corp. MA, USA),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으로 정하였다.

동물실험 윤리사항

  논문에 기재된 동물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에 의해 사전 승인 후 수행하였다. 

결    과

송아지의 생후 일령(주령)별 크립토스포리듐, 지알디아 

감염률 분석

  생후 2일부터 120일령까지 한우 송아지 431두 설사 

분변의 생후 주령별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 발생

률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크립토스포리듐증

은 생후 3일째부터 발생될 정도로 출생 후 빠른 시기

부터 나타나는데, 특히 1주령, 2주령, 3주령에서 각각 

26.3%, 35.3%, 37.3%의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다가 4주

령 0%, 5주령 10.5% 등 4주령부터 급격히 그 발생률

이 감소하였다. 즉 1∼3주령의 발생률(31.9%)이 4∼6
주령(6.6%), 7주령 이상(4.0%)에 비해 유의적으로(P＜ 
0.05)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알디아증은 출생 후 송아

지의 전 연령에서 발생하기는 하지만 특히 생후 4주

령, 5주령, 6주령에서 각각 22.2%, 28.9%, 40.0%의 높

은 발생률을 나타내었는데, 1∼3주령의 발생률은 6.3% 
인 반면, 4∼6주령에서는 38.1%로 유의적으로(P＜0.05)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두 원충성 질환의 경우 크

립토스포리듐증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1∼3주령에 비

해 지알디아증의 발생률이 높은 주령은 4∼6주령으로 

두 원충성 질환의 다발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아지의 계절별 크립토스포리듐, 지알디아 감염률 분석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만 1년간 송아지의 

계절별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 감염률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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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valence of cryptosporidiosis and giardiasis from Hanwoo calves by age

Age
(weeks)

No. of 
heads

Proportion of antigen positive of pathogenic protozoa

Cryptosporidium spp. Giardia spp.

1 133 26.3% (35/133) 31.9% (102/320)a 2.3% (3/133) 6.3% (20/320)a

2 136 35.3% (48/136) 6.6% (9/136)
3 51 37.3% (19/51) 15.7% (8/51)
4 18 0.0% (0/18) 6.6% (4/61)b 22.2% (4/18) 38.1% (17/61)b

5 38 10.5% (4/38) 28.9% (11/38)
6 5 0.0% (0/5) 40.0% (2/5)
7 6 0.0% (0/6) 4.0% (2/50)b 16.8% (1/6) 18.0% (9/50)b

8 5 0.0% (0/5) 20.0% (1/5)
9∼10 28 7.1% (2/28) 21.4% (6/28)

11∼12 3 0.0% (0/3) 0.0% (0/3)
＞12 8 0.0% (0/8) 12.5% (1/8)
Total 423 25.1% (108/431) 25.1% (108/431) 10.7% (46/431) 10.7% (46/431)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 Prevalence of cryptosporidiosis and giardiasis from Hanwoo calves by season

Season No. of 
heads

Proportion of antigen positive of pathogenic protozoa

Cryptosporidium spp. Giardia spp.

Spring (Mar∼May) 153 36.6% (56/153)a 32.7% (88/269)A 13.1% (20/153)a 13.0% (35/269)A

Summer (Jun∼Aug) 116 27.6% (32/116)ac 12.9% (15/116)a

Autumn (Sep∼Nov) 55 16.4% (9/55)bc 12.3% (20/162)B 5.5% (3/55)a 6.8% (11/162)B

Winter (Dec∼Feb) 107 10.3% (11/107)b 7.5% (8/107)a

Total 324 25.1% (108/431) 25.1% (108/431) 10.7% (46/431) 25.1% (108/431)
a∼c,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 Prevalence of cryptosporidiosis and giardiasis from Hanwoo
calves by farm*

Farm No. of 
heads

Proportion of antigen positive of 
pathogenic protozoa

Cryptosporidium spp. Giardia spp.

A 40 75.0% (30/40)a 2.5% (1/40)a

B 15 13.3% (2/15)bc 0.0% (0/15)a

C 10 20.0% (2/10)bc 10.0% (1/10)a

D 11 27.3% (3/11)ac 9.1% (1/11)a

E 17 58.8% (10/17)ac 17.7% (3/17)a

F 10 50.0% (5/10)ac 0.0% (0/10)a

G 10 60.0% (6/10)ac 20.0% (2/10)a

Total 103 51.3% (58/113) 7.1% (8/113)

*Farms that have tested more than 10 calves in a year.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P＜0.05).

결과 Table 2와 같이 조사되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의 발생률은 각각 봄 

36.6%, 13.1%, 여름 27.6%, 12.9%, 가을 16.4%, 5.5%, 
겨울 10.3%, 7.5%로 나타났다. 크립토스포리듐증은 

겨울이 봄과 여름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낮게 

나타난 반면, 지알디아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
계절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크

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 모두 1년 중 기온이 상

승하는 시기인 봄∼여름이 기온이 하강하는 가을∼겨

울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

었다.

농장별 송아지의 크립토스포리듐, 지알디아 감염률 분석

  만 1년 동안 10두 이상의 송아지 분변을 검사한 7
개 농가를 대상으로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 감염

률을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
알디아는 0∼17.7%의 발생률로 20% 미만의 발생률을 

나타낸 반면 크립토스포리듐은 13.3∼75.0%로 농장별

로 발생률의 폭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크립토스포

리듐증의 발생이 75.0%로 가장 높은 농가의 경우 40
두에서 30두의 발병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크립토스포리듐이 만연해 있

는 농가의 경우 원천적인 근절이 어려운 질병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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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 송아지에서 설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충성 질환인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의 발

생률을 조사하였다. 두 질병은 출생 후 발병 일령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 
이번 연구에서 크립토스포리듐은 생후 1∼3주령 사이

에 26%∼37%의 높은 발생률을 나타낸 반면 지알디아

는 생후 4∼6주령 사이에 22∼40%의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즉 크립토스포리듐은 생후 1개월 이내에, 
지알디아는 생후 1∼1.5개월의 시기에 발생률이 높았

다. 이는 그동안 국내·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소의 원충성 질환인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 이 두종의 병원체는 생후 일령 의존성이 

아주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크립토스포리

듐증은 생후 1∼3주령(Becher 등, 2004), 2주령(Santin 
등 2008)의 빠른 일령에서, 지알디아는 생후 4∼5주령

(Santin 등, 2009), 4∼7주령(Becher 등, 2004)에서 가장 

높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aguib 등(2018)은 
크립토스포리듐은 1개월령 이하에서, 지알디아는 2개

월령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Feng 
등(2019)은 젖소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리듐은 2주령

에 가장 높게 발생하는 반면, 지알디아는 8주령에 가

장 높은 발생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Lichtmannsperger 
등(2019)은 180일령 이하의 육우 및 젖소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리듐은 생후 첫 2주령의 감염이 2주령 이

상보다 높은 반면, 지알디아는 3주령 이상이 그 이전

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Lee 등(2019b)은 한우 

송아지에서 크립토스포리듐은 생후 1∼20일 이내(1∼
10일령 7.1%, 11∼20일령 8.7%)에서만 발생한 반면, 
지알디아는 생후 1∼50일령에서 고루 발생하긴 했지

만, 상대적으로 늦은 일령인 41∼50일령(37.5%)과, 31∼
40일령(21.2%)이 1∼10일령(5.7%), 11∼20일령(2.5%), 
21∼30일령(2.3%)에 비해 높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송아지의 계절별 크립토스포리듐과 지

알디아 감염률은 각각 봄 36.6%, 13.1%, 여름 27.6%, 
12.9%, 가을 16.4%, 5.5%, 겨울 10.3%, 7.5%로, 크립토

스포리듐증은 겨울이 봄과 여름에 비해 유의적으로(P＜ 
0.05) 낮게 나타난 반면, 지알디아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 모두 1년 중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인 봄∼여름이 기온이 하강하는 가을∼

겨울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은 발생률을 나타

내었다. 한우 송아지에서 Koh 등(2019)은 계절적으로 

크립토스포리듐은 0∼4.0%, 지알디아는 7.1∼17.9%의 

발생률을 보이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

다고 하였고, Lee 등(2019a)은 크립토스포리듐의 경우 

봄부터 가을까지의 0.6∼1.2%에 비해 겨울에 4.9%로 

비교적 겨울에 높게 발생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고, 지알디아는 봄부터 겨울까지 1.2∼5.5%의 발생

률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Feng 등(2019)은 젖소 송아지에서 발생률이 계절적으

로 크립토스포리듐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알디

아는 겨울에 가장 높은 양성률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Urie 등(2018)은 크립토스포리듐은 10월에 54.6%로 가

장 높게 발생한 반면 3월에 35.9%로 가장 낮았고, 지
알디아는 11월에 41.7%로 가장 높게, 2월에 17.2%로 

가장 낮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1년동안 10두 이상의 송아지 설사 분

변을 검사한 농가의 경우 지알디아(0∼17.7%)보다 크

립토스포리듐이(13.3∼75.0%)이 더 높은 비율로 발생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크립토스포리듐이 다발하는 

농가는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도 크립토스포리듐 oocysts가 

차갑고, 습한 환경에서 수개월동안 생존 가능하며

(Robertson 등, 1992), oocysts 상존과 같은 주변 환경

의 오염이 소의 크립토스포리듐증 발생의 주요한 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Thomson 등, 2017).
  소를 포함한 반추동물에서 현재까지 지알디아 치료

제나 백신은 허가되지 않은 실정이다. 구충제인 fen-
fendazole과 albendazole과 광범위 항생제인 paromomy-
cin이 cyst의 분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

지만(Xiao 등, 1996; O’Handley 등, 2000; O’Handley 
등, 2001; Geurden 등,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충

되는 결과로 구충제 투여와 관련된 송아지의 지알디

아 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하기도 했다(Muhid 등, 
2012).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 원인체인 원충의 위생적인 관리가 필

요한데, Urie 등(2018)과 Muhid 등(2012)이 언급한 것

처럼 축사와 바닥의 청소, 소독, 정기적인 분변 제거, 
구분된 송아지방 사용과 같은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감염체의 숫자를 줄이고, 갓 태

어난 송아지에게 적절한 초유 급여로 면역력을 증진 

시키는 것도 원충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

법 일 것이다. 
  소에서 발생하는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디아증의 

몇가지 species들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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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에서 분변을 통하여 직접 전파되거나 음식이나 물

을 통하여 간접 전파되기도 하므로 위생적인 사양관

리에 바탕을 둔 가축의 사육은 동물의 건강 뿐 만 아

니라 공중위생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건강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북 김제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송아

지의 설사 분변을 이용하여 크립토스포리듐증과 지알

디아증의 발생률을 간이 진단 키트를 활용하여 조사

하였다. 두 질병의 발생률을 송아지의 출생 후 주령

별, 계절별, 다발 농장별로 분류하였다. 송아지 431두 

설사 분변의 생후 주령별 크립토스포리듐증은 1주령

에서 3주령 사이에 높은 발생률을 나타낸 반면, 지알

디아증은 4주령에서 6주령 사이에 높은 발생률을 나

타내어 두 원충성 질환의 발생률이 송아지의 출생 후 

일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송아지의 

계절별 크립토스포리듐과 지알디아 발생률은 봄∼여

름이 가을∼겨울의 시기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높게 발생하였다. 두 질병이 다발하는 농가의 경우 크

립토스포리듐증이 지알디아증에 비해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었고, 특히 크립토스포리듐증이 다발하는 농가

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절이 어려

운 질병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원충성 질환

의 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축사와 축사 환경의 주기적인 청소, 소독 등 위생

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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