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소결핵병(bovine tuberculosis)은 Mycobacterium bovis

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소변, 자궁 분비물, 정액, 우유 

또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염되며, 오염된 목초지, 물 또는 다

양한 매개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전파된다(Cosivi 등, 

1995; Cousins, 2001; Asgharzadeh 등, 2007). 소결핵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사람의 감염은 주로 감염된 개체의 고기

나 우유 등을 생으로 섭취하였을 때 감염되어 폐와 내장에 결핵

병변이 형성되어 만성으로 진행되다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Koh 등, 2007). 이와 같이 소결핵병 발생의 영향은 발생 목

장의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공중보건학적인 이유에 의해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미칠 뿐 아니라 국제 무역에 대한 제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Grange, 2001; Milian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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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the incidence of bovine tubeculosis (bTB) and brucellosis in Hanwoo (Korean 
native cattle) and dairy cow in Gyeongsangnam-do was investigated for three years from 2020 to 
2022. The incidence bTB tested by tuberculin skin test with purified protein derivative (PPD) and 
gamma interferon (γ-INF) test with a commercial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From 2020 
to 2022, the incidence of bTB showed a decreasing trend in Hanwoo, while an increasing trend in 
dairy cow. In the case of Brucellosis, the positive rates for Hanwooe gradually increased. However, 
no brucellosis was found in dairy cow from 2020 to 2022. The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these 
diseases is presumed to be related the small scale and poor sanitation facilities of livestock farms in 
Gyeongsangnam-do, and easy access of wild animals. Therefore, in order to suppress the incidence of 
the diseases, it is necessary to the farm scale from small to large and to strengthen sanitary facilities 
on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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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lla 균은 인수공통 전염병의 원인체로서 그 종류는 다

양하며, 숙주 특이성에 따라 B. melitensis (양), B. suis (돼지), 

B. abortus (소), B. canis (개), B. ovis (양/염소), B. neoto-

mae (설치류), B. maris (해양포유류) 등이 있다(Ko와 Splitter, 

2003). 국내의 Brucella abortus 감염에 의한 브루셀라병은 

1955년 젖소에서 최초로 보고된 이후 소수의 발병 예가 보고되

었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

에는 젖소 및 한우에서 20,000건 이상 및 인체에서 200건 이상 

보고되어 국민 건강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

하고 있다(Kim, 2007). Brucella 감염증의 증상은 인체에 감염

될 경우 10% 미만의 치사율을 보이고, 지속적 발열, 두통, 식욕 

부진, 원기 쇠약을 보이다가 심내막염, 뇌척수염, 관절염 등 중

증 질병으로 진행된다(Hovingh, 2009). 이전 연구들에서 동일 

개체에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이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

된 바 있으며(Cadmus 등, 2008; Muma 등, 2013), 소에서 이

들 두 질병이 동시 감염되면 각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소의 폐사율은 브루셀라

병에만 감염된 경우보다 1.9배, 소결핵병에만 감염된 경우보다 

2.4배 높았으며, 두 질병에 동시 감염된 소의 사망률은 두 질병 

모두 음성인 소에 비하여 3.9배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Gor-

sich, 2013). 

한국에서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은 법정 감시 대상 질병으로

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소의 시장 거래 

및 도축 출하 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

관(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원인균은 세포 내에 기생하기 때문에 

약물을 투여하여도 세포 내 침투가 어려워 치료가 거의 되지 않

기 때문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난 소는 10일 이내에 모두 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경상남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를 대상으로 전혈(혈청)과 

우유를 채취하여 소결핵병고 브루셀라병의 감염 실태 및 동시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두 질병의 발생을 억제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

각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에 대한 유병률 조사를 위하여 2020∼

2022년의 3년간 경남지역에 소재한 12개월령 이상의 한우 및 

젖소를 대상으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가축시장과 도

축장(소결핵병 제외 제외) 출하 소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거세

우인 경우에는 브루셀라병 검사에서 제외하였다.

소결핵 검사법

소 결핵병에 대한 검사는 피내접종법(tuberculin skin test)

과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병행하였다. 피내 접종법은 소의 결

핵균을 배양하여 정제한 purified protein derivatives (PPD) 

진단액(중앙백신, PPD-T, Korea) 소의 꼬리 미근추벽에 0.1 mL

을 피내 접종한 다음, 48∼72시간 경과 후에 접종 부위의 피부 

두께를 측정하여 두께 차이가 3 mm 이상 5 mm 미만일 경우에

는 의양성, 그리고 5 mm 이상일 경우에는 양성으로 판정하였

다. 감마인터페론 검사는 헤파린이 들어 있는 진공관에 채취한 

약 5 mL 전혈에 TB-feron ELISA kit (바이오노트, Korea)를 

사용하여 Ha 등(2018)이 수행한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브루셀라병 검사법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는 Milk-Ring test, Rose-Bengal 

응집반응법, 시험관응집반응법 또는 효소면역 검사법을 적용하

였다. Milk-Ring test는 Ferguson과 Robertson (1954)이 보

고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원유시료는 집유장에서 농가별 원

유를 건당 1∼50두 기준으로 채취하여 4℃ 냉장고에서 24∼72

시간 숙성시킨 다음 실온에서 45∼60분 동안 보관하였다. Bru-

cella abortus (1119-3) 사균체 4.5%에 페놀 0.5% 희석액이 

함유된 진단액(대성미생물연구소, Korea) 0.03 mL 및 원유시

료 1 mL를 12×75 mm 초자 시험관에 넣고 혼합하여 37℃의 

항온기에서 60분 동안 감작하여 반응을 유도하였다. 원유시료

와 진단액이 반응하여 상층 크림층이 강청색일 때 하층은 백색

으로 반응할 경우 또는 상층 크림층이 청색일 때 하층은 미청색 

혹은 약청색으로 반응할 때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Rose-Ben-

gal 응집반응법은 Rose-Bengal test (RBT, 대성미생물연구소, 

Korea)를 이용하여 Ryu 등(2007)이 수행한 방법으로 Brucella 

spp.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하였다. 1차 시험은 실온에서 1시간 

정도 방치한 30 mL의 혈청과 RBT 진단액(Brucella abortus 

1119-3균 4.5%를 Rose Bengal dye로 염색, 대성미생물연구

소, Korea)을 30 mL혼합하여 4분 동안 잘 흔들어서 반응시킨 

후 즉시 응집정도에 관계없이 응집이 일어나면 양성, 응집이 일

어나지 않을 경우 음성으로 판정하였으며, Sung 등(2012)이 2

회에 걸쳐 실시한 방법으로 1차 검사의 RBT에서 양성인 혈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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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을 위해 standard tube agglutination test (STAT) 또는 

Indirect-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I-ELISA)

로 확인검사를 실시하였다. 2차 확인검사로 RBT 검사 시 표준

양성혈청 및 음성혈청을 매 검사 시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시

험관응집반응법(Standard tube agglutination test, STAT)은 

Sung 등(2012)이 처음 사용한 진단법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서 제조한 진단액을 0.5% phenol saline으로 1:100으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고, 혈청을 희석된 진단액에 1:25, 1:50, 1:100, 

1:200, 1:400으로 희석하여 37℃에서 48∼72시간 반응시킨 후 

응집상태를 관찰하였다. 응집 결과에 따라 혈청 희석배수 100

배 이상에서 응집이 일어난 혈청은 양성, 50배 이상 100배 미만

에서 상층액이 반투명하고 응집이 일어난 것은 의양성, 50배 미

만에서 응집이 일어나거나 응집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음

성으로 판정하였다. 효소면역 검사법은 소의 혈청 속에 존재하

는 브루셀라균 Lipopolysaccharide (LPS)에 대한 항체의 1차 

검사로 소 감마글로불린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에 Horseradish 

peroxidase (HRP)를 접합시킨 conjugate를 이용하여 Indi-

rect-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I-ELISA) 원리

로 소 브루셀라균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2차 확

인검사는 I-ELISA kit (Bovine Brucella Antibody ELISA 2.0, 

바이오노트, korea)의 실험 방법에 따라 혈액을 원심분리한 후 

혈청을 이용해 검사를 수행한 후에 450 nm에서 흡광도(O.D.)

를 측정하였다. 판정 기준값(Percent Positivity : %P)은(샘플 

흡광도/강양성대조액 평균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판정 

기준값(%P value)이 25 이상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였고 25 미

만일 때 음성으로 판정하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2020∼

2022년 3년간 연도별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한 유의성검증을 

위하여 평균비교에서 일원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

하였으며, RBT 양성우의 혈액 195두로 STAT와 ELISA 방법을 

이용한 검사에서 두 검사결과 간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기술

통계의 교차분석 Kappa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한우의 소결핵병 검사 결과

2020∼2022년의 최근 3년간 경남지역의 한우와 젖소의 사

육 총 두수는 각각 324,387두, 335,351두, 347,890두로 나타

났다. 이들 중 12개월령 이상의 한우를 대상으로 검사하였을 때 

bTB 검사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검사대상은 2020

년부터 2022년 까지 각각 65,632두, 68,574두, 67,932두로

서 PPD 양성은 111두, 33두, 45두이다. γ-INF 양성은 314두, 

132두, 135두이며, PPD와 γ-INF 동시 감염두수는 262두, 51

두, 44두로 나타나 동시감염의 숫자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검사결과 양성률은 1.05%, 0.31%, 0.33%로 조사

되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PD, γ-INF 및 PPD

와 γ-INF 동시 감염두 수의 3년간 유의성 검증결과는 PPD와 

γ-INF 동시감염에서 0.022로 0.05보다 작으므로 유의성을 나

타내었다(Table 1).

젖소의 소결핵병 검사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2개월령 이상의 젖소를 대상으로 

검사하였을 때 bTB 검사결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22,579두, 21,844두, 21,542두로서 PPD 양성은 5두, 2두, 3

두이다. γ-INF 양성은 14두, 19두, 62두이며, PPD와 γ-INF 동

시 감염 두수는 11두, 0두, 26두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양성률

은 0.13%, 0.10%, 0.42%로 조사되었다(Table 2). 3년간 유의

성 검사에서는 모두 p가 0.05 보다 커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다(Table 2).

한우의 RBT와 STAT 검사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우를 대상으로 RBT 검사는 농

Table 1. Incidence of bovine tuberculosis in Hanwoo by PPD and γ-INF tests  in Hanwoo

Year Number of test PPD (+) γ-INF (+) PPD (+) & γ-INF(+) Positive number Positive rate (%)

2022 67,932 45 135 44 224 0.33
2021 68,574 33 132 51 216 0.31
2020 65,632 111 314 262 687 1.05
P 0.907 0.066 0.56 0.02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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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채혈을 하여 혈청검사로 실시하였을 때 양성이 각각 연

도별로 311두, 821두, 937두로 나타났다. 1차 검사의 RBT 검

사는 위양성의 가능성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양성우를 대

상으로 다시 2차 확인검사로 STAT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98두, 231두, 323두로 나타나 최종 브루셀라병의 양성률은 

0.04%, 0.09%, 0.14%로 조사되었다(Table 3). 3년간 유의성 

검사에서는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젖소의 MRT와 RBT 검사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젖소를 대상으로 Brucella 검사를 

하기 위하여 집유장에서 농가별 원유를 건당 1∼50두 기준으로 

채취하여 MRT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양성우가 단 1두도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공수의사들이 젖소의 혈액을 채혈하

여 제공한 혈청으로 RBT를 추가 검사하였을 때에도 양성우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한우에서 bTB와 Brucella의 단독 및 동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

최근 3년간 한우에서 bTB와 Brucella의 각각 단독감염 및 동

시 감염 현황을 조사하였다. bTB의 양성우는 2020년부터 717

두, 237두, 315두로 나타났고, Brucella는 98두, 231두 그리고 

323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질병이 동시에 감염된 사례는 

최근 3년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Table 5).

Table 2. Incidence of bovine tuberculosis in dairy cow by PPD and γ-INF tests 

Year Number of test PPD (+) γ-INF (+) PPD (+) & γ-INF (+) Positive number Positive rate (%)

2022 21,542 3 62 26 91 0.42
2021 21,844 2 19 0 21 0.10
2020 22,579 5 14 11 30 0.13
P 0.994 0.757 0.440 0.524

 *P<0.05, **P<0.01, ***P<0.001.

Table 3. Incidence of brucellosis in Hanwoo by RBT and STAT

Year Number of  
test

RBT STAT Positive  
rate (%)Positive farm Positive number Positive farm Positive number

2022 227,383 50 937 21 323 0.14
2021 236,092 44 821 27 231 0.09
2020 225,263 27 311 7 98 0.04
P 0.954 0.166 0.054 0.089 0.107

RBT, Rose-Bengal; STAT, standard tube agglutination test. *P<0.05, **P<0.01, ***P<0.001.

Table 4. Incidence of brucellosis in dairy cow by RBT and STAT

Year
 MRT RBT

Number of test Positive farm Positive number Number of test Positive farm Positive number

2022 4,688  0 0 485 0 0
2021 4,736  0 0 2,293 0 0
2020 4,705  0 0 1,235 0 0

MRT, Milk-Ring test; RBT, Rose-Bengal.

Table 5. Investigation of co-infection with bovine tuberculosis 
and brucellosis in Hanwoo from 2020 to 2022

Disease type 2020 2021 2022

Single bTB (+) 717 237 315
Single Brucella (+) 98 231 323
Double bTB+Brucella (+) 0 0 0

bTB, bovine tubercul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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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I-ELISA와 STAT 검사결과

2022년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Brucella의 검

사방법으로 I-ELISA (Indirect-Enzyme-Linked Immuno-

sorbent Assay) 검사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경남동물위생시

험소에서는 I-ELISA 방법 사용의 적합성과 효능을 검증하고자 

RBT 양성우의 혈액 195두로 STAT와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양성 검사율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STAT 법은 양성률이 78.97%, I-ELISA법은 92.82%를 나타내

었다(Table 6). STAT검사와 I-ELISA검사 결과 간의 유사성 검

증의 Kappa coefficient 값은 0.328로 유사성이 약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    찰

우리나라에서 소결핵병은 대동물 집단에서 만성적인 발생으

로 토착화 되어 있는 질병으로 매년 막대한 정부자금으로 방역

대책을 수행하고 있다. 소결핵병은 넓은 숙주 영역을 가지기 때

문에 야생동물이나 기타 가축의 전파 고리를 무시한 채 소 살처

분 정책만으로는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Etter 등, 2006). 

다른 연구자에 의하면 소결핵병은 어린 소나 염소에 의하여 야

생동물들 사이에 전염이 진행되다가 사람이 개입되어 동물과 

사람 간에 전염 고리를 확인하였다고 보고되었다(Zanardi 등, 

2013). 브루셀라병은 소결핵병과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

류되며, 소, 돼지, 양, 개에서 임신말기(7∼8개월령)에 유·사산 

후 후산정체, 불임증, 수소의 고환염의 불임증 등을 유발하며 

초임우에서 유·사산의 발생빈도가 높다. 사람에서는 파상열 등 

급성열성 전신질환을 나타내면 두통, 근육통, 복통, 오한과 폐

렴, 고환염, 신우신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Muma 등, 

2013). 이러한 법정전염병을 조기에 정확한 진단으로 환축을 발

견하고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질병확산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

인 방법이며, 따라서 정확한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법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단법은 소결핵병 검사를 위하여 

PPD와 γ-INF 검사법을 사용하였다. PPD 검사법은 피내 접종 

후 피부 두께의 발현정도가 개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결

핵병의 감염 여부 정도만 측정하는 정성평가의 자료로 사용되

며, 정량평가는 γ-INF 검사법으로 진단하였다. 브루셀라병 진단

을 위해서는 MRT, RBT 및 STAT 검사법을 사용하였다. MRT 

검사법은 채취한 원유가 1∼50두까지의 혼합유를 이용하기 때

문에 농장의 집단 가축 중에 양성 유무 정도를 파악하는 정성평

가로 이용되며, RBT 검사법 역시 농장에서 채혈한 혈청으로 정

성평가 자료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2020∼2022년 한·육

우의 소결핵병 양성률은 각각 1.05%, 0.31%, 0.33%로 점차 감

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Table 1). 이는 PPD 및 γ-INF 검

사에서 동시에 양성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3년간의 유의성 검사

에서 0.022를 나타내어 3년간의 결과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마도 PPD와 γ-INF 검사에서 각각의 차이가 합하여 나

타내는 결과로 생각된다. 젖소에서는 0.13%, 0.10%, 0.42%로 

2022년에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Table 2). 2022년의 증

가는 기상청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의 겨울이 2021년 

보다 일찍 한파가 전국적으로 발효되어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를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한파의 영향을 받아 브루셀라병의 양성

률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BBC News Korea, 2022).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한·육우의 양성률이 각각 

0.04%, 0.09%, 0.14%로 점차 증가하여 2022년의 양성률이 소

결핵병양성률과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젖소에서는 

브루셀라병 양성우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Table 3). 이와 같

이 젖소 진단에는 브루셀라균이 오염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2022)의 보고에 따

르면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국내 유병률은 소결핵병의 경우, 

농가 발생률 0.35%, 개체 발생률 0.17%를 나타내었고, 브루셀

라병의 발생률은 각각 0.15%, 0.07%를 나타내었다. 반면 경남

지역의 발생률은 소결핵병 0.53% 및 0.27% 그리고 브루셀라병

은 0.2% 및 0.09%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경남지역의 발생률

은 소결핵병이 브루셀라병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

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100두 이하의 부업 규모 농가가 전체

의 70%에 달하는데 사육 기반시설이 영세하여 위생 및 질병 관

Table 6. Experimental tests of I-ELISA and STAT with Brucella RBT-positive bovine sera

Year Number of test STAT (+) I-ELISA (+)
Positive rate (%) Kappa  

coefficientSTAT I-ELISA

2022 195 154/195 181/195 78.97 92.82 0.328

STAT, standard tube agglutination test;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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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Kim 등, 2016), 이는 

축산농가에서 송아지를 구입하여 입식할 때 사전검사나 진료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결핵병에 감염된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입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ilian 등, 

2003). 따라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정부는 영세농가를 통합하여 

100두 이상의 사육농가로 규모를 늘리고 이에 따른 위생 및 방

역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자우의 입식과정 

시 외부 소를 입식 시에 격리 사육 후 동물위생시험소나 지역 동

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

음 사육 가축과 합사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육우와 젖소의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단

독감염 또는 동시감염 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결핵병 단독 감염

우는 2020년부터 각각 717두, 237두, 315두로 나타났으며, 브

루셀라병 단독 감염우는 98두, 231두, 323두로 나타나 점차로 

증가하여 2022년은 2020년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러나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의 동시감염 사례는 검출되

지 않았다(Table 5). 소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은 단독으로 발생

할 때 보다 동시 감염될 경우 소에게 치명적인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Gorsich, 2013), 이러한 결과는 경남지역 소 사육 축산농

가가 앞으로 위생과 보건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면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청정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

망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축

산농가의 철저한 위생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질병의 조기 발견

과 방역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염동물

을 정확히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

는 혈청을 이용한 브루셀라병 검사법은 STAT 검사법을 이용

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의 정확도가 75.9%로 다른 

검사법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Sung 등, 2012), 24% 정도의 부

정확성을 나타내므로 농림축산겸역본부에서는 2022년부터 I-

ELISA 검사법을 추가로 도입하여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ELISA 확인검사법을 수행하기 

전에 STAT 검사법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정확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방법은 RBT 검사법으로 이

미 양성으로 판정된 195두의 샘플을 STAT 검사법과 I-ELISA 

검사법으로 검사한 결과 각각 78.97%, 92.82%의 양성률을 나

타내어 I-ELISA법이 STAT법 보다 13.85% 정도 검출률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이는 Gall과 Nielsen (2004)

이 I-ELISA의 검출률이 97.7%로 높게 나타났으며, Sung 등

(2012)은 STAT법과 I-ELISA법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각

각 75.9%, 97.7%로 I-ELISA법의 검출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본 

연구와 유사한 보고를 하여 I-ELISA법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TAT법과 I-ELISA법의 두 검사결과를 비

교하는 것으로 값이 유사성을 유지하는지를 알아보는 Kappa 

coefficient 검증을 수행한 결과 0.328로서 두 검사 간의 양

성반응 유사성이 약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ELISA법

과 STAT법에서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I-

ELISA법이 STAT법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appa 값의 유사성 정도는 0에서 1까지 분포하며, K

≤0.2 (유사성 부족), 0.2<K≤0.4 (유사성 약간), 0.4<K≤0.6 

(유사성 중등), 0.6<K≤0.8 (유사성 상당), K>0.8 (유사성 일치)

로 해석한다(Seong, 2002). 따라서 앞으로 축산분야의 질병 분

석에 I-ELISA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면 가축 질병의 진

단과 검출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    론

2020∼2022년까지 3년간 경남지역 한우의 소결핵병과 브루

셀라병의 발생률을 조사하였다. 소결핵병의 발생률을 조사한 결

과 PPD와 γ-INF 검사법으로 수행하였을 때 2020년부터 각각 

1.05%, 0.31%, 0.33%를 나타내었으며, 젖소의 발생률은 0.13, 

0.10%, 0.42%를 나타내어 2022년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브루셀라병의 발생률은 RBT 검사법과 STAT 검사법을 이용하

였을 때 한우의 발생률은 0.04%, 0.09%, 0.14%를 나타내어 점

차 최근 들어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생률의 

억제를 위해서는 100두 이상의 규모 농가로 형성하여 방역 및 

위생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젖소의 브루셀라병 검사

를 위하여 MRT와 RBT 검사법을 실시한 결과 양성을 나타낸 사

례는 전혀 없어서 국내 유가공 제품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한우와 젖소의 동시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 

동시감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 농림축산검역본부

는 확인검사로 I-ELISA 검사법을 도입하여 같은 혈청검사법인 

STAT 검사법과 비교한 결과 STAT 78.97%, I-ELISA 92.82%

로 I-ELISA의 검출 민감도가 높아 앞으로 이 방법의 사용을 권

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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