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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제주에서 도축 소의 방광 병변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 배종희)

양 나 연

제주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 지역 도축 소 중 한우 284두, 교잡우 335

두 및 홀스타인 58두, 총 677두의 방광을 대상으로 병리학적 검사를 통하

여 방광의 병변과 결석의 자연발생 분포 및 병리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61두(23.8%)에서 출혈, 168두(24.8%)에서 방광염, 133두(19.6%)

에서 방광 결석 및 163두(24.1%)에서 종양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종양성 

병변으로는 상피증생 155두(22.9%), 상피화생 81두(12.0%) 및 방광 종양 

121두(17.9%)가 관찰되었다. 방광 종양은 유두종(77예), 이행상피암종(39

예), 선암종(14예), 선종(6예) 및 혈종(5예)이 각각 관찰되었으며, 20두에

서는 2종의 종양이 같이 관찰되었다. 

  방광 병변의 발생을 품종별로 비교한 결과, 방광 점막의 충․출혈(한우: 

32.4%, 교잡우: 18.2%, 홀스타인: 13.8%), 방광 종양(한우: 23.6%, 교잡

우: 14.3%, 홀스타인: 10.3%) 및 방광 결석(한우: 27.8%, 교잡우: 14.3%, 

홀스타인: 10.4%)은 모두 한우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소 462두, 암소 181

두 및 거세소 34두에 대해서 방광 병변 발생을 비교한 결과, 방광 점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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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출혈(수소: 29.4%, 거세소: 29.4%, 암소: 8.3%), 방광 종양(수소: 

22.7%, 거세소:17.7%, 암소: 5.5%) 및 방광 결석(수소: 26.6%, 거세소: 

17.7%, 암소: 2.2%)은 모두 암소에 비해서 수소와 거세 소에서 높게 나타

났다. 방광 종양과 결석의 동시 발생도 품종별로는 한우(20.4%), 성별로는 

수소(20.6%) 및 거세소(11.8%)에서 유의성있게 높게 관찰되었다(P<0.05). 

  본 연구 결과, 제주 지역 도축 소의 방광에서 종양성 병변, 출혈 및 결

석의 발생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고사리 섭취나 방광 결석으로 인하여 

방광의 출혈이나 종양성 병변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미루어, 본 연구에

서 관찰된 방광의 결석, 출혈 및 종양성 병변들은 그 병리발생에 상호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방광 종양, 방광 결석, 방광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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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방광 종양은 소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의 방광 

종양은 상피성 종양과 비상피성 종양으로 구분 할 수 있고, 상피성 종양에

는 유두종, 선종, 이행상피암종, 편평세포암종 및 선암종 등이 있으며, 비

상피성 종양은 평활근종, 평활근육종 , 혈관종, 혈관육종, 섬유종 및 섬유

육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Pamukcu, 1974, Pamukcu 등, 1967, Pamukcu 

등, 1976). 방광 점막의 증식성 변화에는  선상피화생, 편평상피화생 , 낭

포성 방광염 및 유두상 방광염 등이 있으며(Pamucku, 1974, Brobst, 

1963), 이들 병변은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종양성병변(preneoplastic 

lesion)으로 알려져 있다(이 등, 1998).

  방광 종양은 고사리의 장기적인 섭취, 화학물질, 트립토판 대사물질, 만

성 자극 및 바이러스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Bryan, 1977, Evans, 1979, Price 등, 1968). 소에서의 방광 종양은 고사

리(Pteridium aquilinum)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

(Pamukcu, 1974). 고사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의 2연령 이상의 도축 소에

서 25%이상 방광 종양이 발생되며, 고사리를 장기간 섭취하였을 경우에 고

사리에 포함되어 있는 출혈인자 및 발암인자로 인하여 만성적인 출혈을 나

타내는 지방유행성혈뇨(Bovine enzootic hematuria)와 연관되어 발생된다

고 하였다(Pamukcu, 1974, Pamukcu, 등, 1976). 

  소에서 방광 종양의 원인 중 하나인 고사리에는 thiaminase와 

quercetin, shikimic acid, prunasin, ptaquiloside, aquilide A 등의 다

양한 발암물질 및 출혈인자(Maruta 등, 1979, Fenwick, 1988, Bjieldanes 

등, 1977, Evans 등, 1974, 1982), 면역억제물질(Evans 등, 1982)들이 포

함되어 있다. 소의 방광 종양은 고사리의 분포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발

생되며, 고사리를 장기간 섭취함으로서 방광 종양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Pamukcu, 1974, Bryan, 1977, Evans, 1979, Price 등, 1968). 소

에 있어서 Bovine papillomavirus Type 2가 고사리 섭취에 의한 방광 종양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ampo, 1987, 1997, Campo 등,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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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o 등, 1980, Campo 등, 1992, Jarrett 등, 1978).  

  제주 지역은 국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고사리의 빈도 및 밀도가 극히 높

을 뿐 아니라, 야초지에 있어서의 우점식물 중의 하나이므로 이 지역 축산

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고한 바 있다(양, 1978). 임 등(1981)에 

의하면, 제주시립도축장에서 방광 점막에 이상이 있는 137예의 소 방광을 

채취하여 조사해 본 결과 8예의 소에서 방광 종양이 관찰되었으며, 이 중 

5예는 섬유종, 1예는 점액성 선암, 1예는 섬유종과 유두종 및 1예는 선종

과 이행세포암종이었다고 하였고, 이들 방광 종양의 발생은 제주 지역의 

목초지에 자생하는 고사리와 연관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방광 종양의 또 다른 원인으로 결석에 의한 만성 자극에 의해서 발생된

다고 하였다(Bryan, 1977, Chow 등, 1997). 소에서 나타나는 방광 결석의 

성분으로는 phosphate, carbonate, silica, urate, cystine, xanthine, 

calcium oxalate 및 benzocoumarin 등 매우 다양하다고 알려져 있다

(McIntosh, 1978, Nottle, 1976). 결석은 뇨의 pH 변화나 비뇨기계의 세균

감염 등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나, 사료나 영양성분도 그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rescott 등, 1992, Wagan, 1985). 신장 혹은 요관 결석

은 신우, 요관 및 방광 종양 발생을 증가시키며, 결석에 의한 만성적인 자

극과 그로 인한 감염이 방광 종양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Chow 등, 1998). 

  제주 지역에는 소에서의 방광 종양을 유발시키는 고사리가 전 지역에 분

포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 비육 소 생산을 위한 집단 사육이 증가함에 따

라 대사성 질환에 의한 방광 결석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 

지역 도축 소에서의 방광 종양을 비롯한 종양성 병변과 방광 결석의 자연

발생 분포 조사 및 병리학적 연구를 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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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본 연구의 공시동물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제주에서 도축된 

한우 284두, 교잡우 335두 및 홀스타인 58두인 총 677두를 대상으로 육안

적으로 병변이 관찰되는 방광을 채취하여 실험에 공여하였다.

2. 병리학적 검사

   

 1) 육안적 검사

  방광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 결석, 방광 점막의 발적, 점․반상 출혈소, 

점막의 비후 및 증식성 병변 등을 관찰하였다. 육안 병변이 관찰된 부위를 

병리조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채취하였다.

 2) 병리조직학적 검사

  채취한 조직은 10% 중성포르말린에 24시간 정도 조직 고정을 실시하였

다. 조직 고정 후, 조직 삭정을 하여 알콜에 의한 탈수, xylene에 의한 투

명, 파라핀 침투의 조직 처리단계를 거친 후, 파라핀 포매를 하였으며, 파

라핀 블록을 2㎛의 두께로 절편하였다. 절편 된 조직은 

Hematoxyline-Eosin 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방광의 종

양은 Pamukcu(1974)의 분류에 따라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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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처리

  공시동물로 사용한 677두를 품종별 및 성별로 분류하였으며, pc-SAS 

package를 이용하여 GLM(General Linear Model)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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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육안 병변 

  제주 지역 도축 소 677두의 방광에 대한 육안검사 결과, 168두(24.8%)에

서 방광 점막의 병변이 관찰되었다. 161두(23.8%)에서 점막의 충․출혈, 

134두(19.8%)에서 점막의 비후 및 133두(19.6%)에서 방광 결석이 관찰되었

다. 결석과 점막의 충․출혈 및 점막 비후가 모두 관찰되는 예가 105두

(15.5%)로 가장 많았다(Table 1). 

  

  충혈과 출혈을 보인 방광 점막은 심하게 발적되었으며, 점상 출혈소나 

직경 0.5 ∼ 2cm의 반상 출혈소가 국소성 또는 미만성으로 산재되었으며, 

Table 1. Gross lesions of urinary bladder of slaughtered cattle in 

Jeju

Congestion & 

Hemorrhage

Mucosal 

hypertrophy
Calculi

Number of heads 

(%)

+ + + 105(15.5)

+ - + 23(3.4)

- + + 7(1.0)

+ + - 25(3.7)

+ - - 8(1.2)

Total(%) 161(23.8) 134(19.8) 133(19.6) 168(24.8)/677*

* No. of heads showing gross lesions (%) / No. of slaughtered 

cattle observed



- 6 -

출혈로 인한 혈괴가 방광 내강에서 관찰되었고, 점막의 탈락 및 궤양이 관

찰되었다. 비후된 방광 점막에서는 국소성 또는 미만성으로 두꺼워진 추벽

이 관찰되었다(Fig 1). 방광 점막에서는 암적색의 사마귀 모양 돌출물이 1

개 또는 그 이상 관찰되거나, 암적색으로 주위와의 경계가 분명한 둥근 융

기부 및 직경 1.5cm ∼ 2.5cm의 표면이 매끄러운 암적색의 결절이 관찰되

었다. 

  방광 결석은 유백색, 황색, 적갈색 또는 녹회색 등을 띄었으며, 둥근 모

양에서부터 부정형의 다각형으로 형태가 다양하였고, 결석의 표면은 매끄

럽거나 또는 미세하게 튀어나온 돌기들로 인하여 거칠었으며, 결석의 크기

는 가루와 같은 미세한 정도에서부터 직경 1.5cm까지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Fig 2).

2. 병리조직학적 병변

  제주 지역 도축 소 677두 중 육안 병변이 관찰된 방광에 대한 병리조직

학적 검사 결과, 168두(24.8%)에서 방광염 및 163두(24.1%)에서 종양성 병

변이 관찰되었다. 

 1) 방광염(Cystitis)

  방광염 168두(24.8%) 중, 만성방광염 97두(14.3%), 만성활동성 방광염 

70두(10.3%) 및 급성방광염 1두(0.1%)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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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방광염 소견으로 방광 점막의 충혈 및 출혈, 상피의 괴사 및 탈락, 

호중구 및 단핵구 침윤, 점막고유판 및 점막아래층의 수종성 비후가 관찰

되었다. 만성방광염에서는 방광 점막 상피층의 세포 증가 및 종대, 점막아

래층의 림프조직 증생, 섬유아세포 및 섬유세포 침윤, 근육층 혈관주위의 

단핵구 침윤이 관찰되었다(Fig 3). 만성방광염이 관찰된 97두 중 2두에서

는 호산구성 육아종이 관찰되었다(Fig 4). 호산구성 육아종의 중심부에는 

괴사부가 있었으며, 그 주위로 호산구의 증가 및 침윤, 다핵거대세포, 유

상피세포, 탐식세포 및 단핵구 침윤이 관찰되었다. 만성활동성 방광염에서

는 만성방광염과 급성방광염의 소견이 복합적으로 관찰되었다. 

 

  

 2) 종양성 병변(Neoplastic lesions)

  종양성 병변으로는 총 163두(24.1%)에서 상피증생, 상피화생 및 방광 종

양이 단독 또는 중복되어 관찰되었다. 이 중, 상피증생 155두(22.9%), 상

피화생 81두(12.0%) 및 방광 종양이 121두(17.9%)에서 관찰되었다. 상피화

생에서는 선상피화생 20두(3.0%) 및 편평상피화생 61두(9.0%)가 관찰되었

다(Table 3).

 Table 2. Cystitis of slaughtered cattle in Jeju

Acute Chronic Chronic active Total

Number of heads 1 97* 70 168/677**

Percentage (%) 0.1 14.3 10.3 24.8

* Including 2 cases of eosinophilic granuloma

** No. of heads showing cystitis / No. of slaughtered cattle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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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광 상피의 증생에서는 상피 세포층의 증가와 함께 세포질과 핵의 종대

가 관찰되었다. 선상피화생에서는 이행상피가 점액을 함유한 원주상피로 

화생되어 점막 표면 또는 점막고유판에 샘을 형성하였고(Fig 5), 편평상피

화생에서는 이행상피가 중층 또는 단층의 편평상피로 화생되고 드물게 각

질화가 관찰되었다(Fig 6). 방광 종양으로는 유두종, 선종, 이행상피암종, 

선암종 및 혈종이 각각 관찰되었다(Fig 7∼12).

3. 방광 종양 (Urinary bladder tumors)의 병리학적 특성

  

 

  방광 종양은 121두에서 유두종 77두(11.4%), 이행상피암종 39두(5.8%), 

혈종 5두(0.7%),  선암종 14두(2.1%) 및 선종 6두(0.9%) 등 총 141예가 관

찰되었다. 101두에서는 한 종류의 종양이 발생되었으며, 20두에서는 2종류

의 종양이 같이 관찰되었다(Table 4).

  

 

Table 3. Neoplastic lesions of urinary bladder of 677 slaughtered 

cattle in Jeju

Hyperplasia

Metaplasia

Neoplasia

Glandular Squamous

Number of

heads
155 20 61 121

Percentage (%) 22.9 3.0 9.0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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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두종에서 점막고유판은 다양한 크기로 혈관이 증식되면서 섬유소성으

로 기질화되어 방광 내강으로 유두상으로 돌출되었고, 상피 세포는 정상이

거나 증생 및 편평상피화생이 함께 관찰되었다(Fig 7). 선종에서는 원주 

및 입방형 등의 균일한 모양의 상피세포로 구성된 선상의 구조물들이 결합

조직에 의해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다양하게 분리되었고, 간혹 단층편평

상피로 구성된 낭(cyst)이 관찰되었다(Fig 8). 이행상피암종에서는 상피 

세포층의 증생 및 유사분열이 진행되고 있는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Fig 9). 선암종에서는 세포 분열이 흔히 관찰되는 미분화 세포로 이루어

진 다양한 모양의 선상 구조물이 관찰되었다(Fig 10). 혈종에서는 미분화 

내피 세포로 구성된 혈관의 증생 및 충혈이 점막고유판 및 점막아래 조직

에서 관찰되었다(Fig 11 ∼ 12).

4. 방광 결석, 방광염 및 방광 종양의 발생 분포

Table 4. Histopathological classification of urinary bladder tumor 

of 677 slaughtered cattle in Jeju

Case/Head Pa) TCb) Hc) ACd) Ae)
Number of

cases 

Number of

heads (%)

One* 63 33 3 2 0 101 101(14.9)

Two** 14 6 2 12 6 40 20(3.0)

Total

(%)

77

(1l.4)

39

(5.8)

5

(0.7)

14

(2.1)

6

(0.9)
141 121(17.9)

a) Papilloma

b) Transitional cell carcinoma

c) Hemangioma

d) Adenocarcinoma

e) Adenoma

* One case of urinary bladder tumor per head observed

** Two cases of urinary bladder tumor per head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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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284두, 교잡우 335두 및 홀스타인 58두에 대한 방광 점막의 충․출

혈, 방광 종양 및 방광 결석 발생 분포를 분류하면 Table 5.와 같다. 방광 

점막의 충․출혈은 한우 92두(32.4%), 교잡우 61두(18.2%) 및 홀스타인 8

두(13.8%), 방광 종양은 한우 67두(23.6%), 교잡우 48두(14.3%) 및 홀스타

인 6두(10.3%), 방광 결석은 한우 79두(27.8%), 교잡우 48두(14.3%) 및 홀

스타인 6두(10.4%)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결석과 종양의 동시 발생도 한우

가 가장 많은 58두(20.4%), 교잡우 38두(11.3%) 및 홀스타인 6두(10.3%)였

다(P<0.05).

 

  

Table 5. Occurrence of hemorrhage, urinary bladder tumor and calculi 

according to breed

Hemorrhage
Urinary 

bladder tumor
Calculi

Urinary 

bladder tumor 

& Calculi

Korean cattle

(284 heads)
92(32.4) 67(23.6) 79(27.8) 58(20.4)

Mixed cattle

(335 heads)
61(18.2) 48(14.3) 48(14.3) 38(11.3)

Holstein cattle

(58 heads)
8(13.8) 6(10.3) 6(10.4) 6(10.3)

Total

(677 heads)
161(23.8) 121(17.9) 133(19.6)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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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462두, 거세소 34두 및 암소 181두에 대한 방광 점막의 충․출혈, 

방광 종양 및 방광 결석 발생 분포를 분류하면 Table 6.과 같다. 방광 점

막의 충․출혈은 수소 136두(29.4%), 거세소 10두(29.4%) 및 암소 15두

(8.3%), 방광 종양은 수소 105두(22.7%), 거세소 6두(17.7%) 및 암소 10두

(5.5%), 방광 결석은 수소 123두(26.6%), 거세소 6두(17.7%) 및 암소 4두

(2.2%)에서 각각 관찰되었다. 방광 종양과 방광 결석의 동시 발생도 수소

가 가장 많은 95두(20.6%), 거세소 4두(11.8%), 암소 3두(1.7%)였다

(P<0.05).

Table 6. Occurrence of hemorrhage, urinary bladder tumor and calculi 

according to sex

Hemorrhage
Urinary 

bladder tumor
Calculi

Urinary 

bladder tumor 

& Calculi

Male cattle

(462 heads)
136(29.4) 105(22.7) 123(26.6) 95(20.6)

Castrated cattle

(34 heads)
10(29.4) 6(17.7) 6(17.7) 4(11.8)

Female cattle

(181 heads)
15(8.3) 10(5.5) 4(2.2) 3(1.7)

Total

(677 heads)
161(23.8) 121(17.9) 133(19.6)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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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고  찰

  제주 지역 도축 소의 방광을 병리학적으로 검사 한 결과, 677두 중 121

두(17.9%)에서 141예의 방광 종양이 관찰되었다. 전종양성 병변인 상피증

생과 상피화생이 각각 155두(22.9%), 81두(12.0%)에서 관찰되었다. 

Pamukcu(1974)는 4∼12연령의 도축 소에서 방광 종양 발생률이 25%이상이

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여 된 

도축 소 677두 중 654두(98.1%)가 Pamukcu(1974)가 보고한 4∼12연령보다 

어린 3연령 이하였기 때문에 종양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악성 상피성 종양은 양성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된다고 하였으나(Pamukcu, 

1974, Pamukcu 등, 1976),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양성 종양이 관찰된 것 

역시 공시동물이 3연령 이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예상된다. 소의 방광 종양 중, 이행상피암종이 80%로서 대부분 발생된다고 

하였으나(Pamukcu, 1974, Mugera 등, 1969), 본 연구에서는 유두종이 

11.4%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행상피세포암종(5.8%), 선암종(2.1%), 선종

(0.9%) 및 혈종(0.7%)이 관찰되었다. 이는 공시동물의 연령이 낮아 고사리 

섭취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인 이행상피암종보다는 양성 종양인 

유두종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되며, 결석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

(Clayson 등, 1995) 및 유두종을 유발시키는 virus의 감염 등에 의해서 이

행상피암종보다 유두종이 더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Bovine 

papillomavirus type 2가 고사리 섭취에 의한 방광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는 보고가 있고(Campo, 1987, 1997, Campo 등, 1986, Campo 등, 1980, 

Campo 등, 1992, Jarrett 등, 1978), 고사리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지방유

행성혈뇨를 보인 소에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하여 Bovine 

papillomavirus type 2의 DNA 염기서열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Borzacchiello,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두종이 많이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Bovine papillomavirus에 대한 검사가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제주 지역 도축 소 677두 중 133두(19.6%)에서 방광 결석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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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son 등(1995)에 의하면, 실험동물의 방광에 외과적인 방법으로 이물질

을 주입하였을 경우에 방광 종양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신장 및 요관 결석

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과 그로 인한 감염이 신우, 요관 및 방광 종양 발생

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Chow 등, 1998). 최근 제주 지역에서의 축산 양상

이 방목보다는 비육을 목적으로 집단 사육하면서 농후사료 급여가 증가되

고, 과밀 사육으로 인한 대사성 질환에 의하여 방광 결석 발생이 높게 나

타났다고 예상된다. 방광 결석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이 방광염뿐만 아니라 

방광 종양 발생을 증가시키는 인자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 지역 도축 소 677두의 방광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 168두

(24.8%)에서 방광염이 관찰되었다. 만성 방광염이 관찰되는 97두 중 2두에

서는 기생충성으로 의심되는 호산구성 육아종이 관찰되었다. 호산구성 육

아종이 관찰된 2두는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점이나, 병변의 양상으로 미루

어 볼 때 지상사상충(Setaria digitata)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Soulsby, 1968, Paick 등, 1976, Rhee 등, 1994, 1997, Wee 등, 1996).

  방광 점막의 충․출혈 161두(23.8%) 및 167두(24.7%)에서 만성․만성활

동성 방광염이 관찰된 것으로 보아, 방광 점막의 출혈과 상피 괴사 등의 

염증을 유발시키는 자극인자가 지속적으로 관여 된 결과라고 추정된다. 이

는 방광 내에 존재하는 결석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고사리 섭

취에 의한 출혈인자 및 발암물질로 인한 지방유행성혈뇨가 제주 지역에서 

높게 발생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방유행성혈뇨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질병으로서, 초

기에는 출혈성 방광염으로 현저한 지속성 혈뇨를 보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광 종양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궤양이 형성되며 강내에서의 지속적

인 출혈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Hopkins, 1986, 1987, McKenzie, 

1978, Rogenberger, 1971, Xu, 1992). Rosenberger와 Heeschen(1960) 및 

Pamukcu(1967) 등은 실험적으로 소에 오랜 기간 고사리를 섭취시킬 경우, 

방광 점막의 출혈 및 방광 종양이 형성되는 지방유행성혈뇨가 발생된다고 

보고하였다. 

  김 등(1975) 및 양(1978)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적인 특

성상 제주 지역에는 소에 있어서 유독성을 가지는 고사리가 많이 분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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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과거부터 제주 지역에서는 온화한 날씨와 넓은 초지를 이용한 방목

이 성행되어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방목보다는 비육을 위한 축사에서

의 집단 사육이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고사리가 많이 분포하는 제주 지역 

초지에서 생산한 건초를 섭취함으로서 건초에 포함된 마른 고사리 잎을 장

기간 섭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방광에서 관

찰된 점막의 출혈 및 종양은 제주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사리의 섭

취와 이로 인한 지방유행성혈뇨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광 점막의 충․출혈, 방광 종양 및 방광 결석 각각의 발생을 비교한 

결과, 품종별로는 한우, 성별로는 수소와 거세소에서 유의성있게 높게 나

타났다. 방광 결석 발생은 농후사료를 과다섭취하는 비육소에서 다발하며, 

방목지에서 다량의 수산염, estrogen 또는 silica를 함유하고 있는 목초의 

존재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이 등, 1999). 제주 지역에서의 축산 방향이 

과거 소규모의 교잡우 방목형태에서 육질향상과 짧은 기간에 다량의 육우

를 생산하기 위한 대규모의 한우 집단사육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한우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거세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

으로 건초보다는 농후사료를 과다섭취하면서 비육되는 한우에서 교잡우나 

홀스타인에 비해 유전적인 성향이나 특정 성분에 대한 대사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방광 결석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섭취하는 건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함량에 따른 차이와 품종별 건초의 기호성이 다른 원

인 등에 의해서 한우에서 방광 결석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

요로계의 해부학적인 구조상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암소보다는 수소나 거세

소에서의 방광 결석 발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방광 종양과 방

광 결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도 한우 및 수소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Chow 등(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방광 결석에 

의한 만성적인 자극이 방광 종양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품종간의 유전적인 차이 및 대사성 질환과 더불어 섭취 건초 

종류, 환경 적인 영향 및 사양관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

광 결석이 한우와 수소 및 거세소에서의 방광 종양 발생을 증가시키는 인

자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제주 지역에는 환경적인 특성상 많이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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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고사리의 지속적인 섭취로 인한 방광 출혈, 방광염 및 방광 종양

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비육을 위한 한우의 집단 사육이 성행함에 따라 

품종별 유전적인 차이점, 섭취 건초 종류 및 건초에 대한 기호성의 차이

점, 대사성 질환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방광 결석의 발

생 분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방목지 및 건초지에서의 고사리 섭

취를 차단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안마련, 방광 결석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하여 방광 결석 성분 분석, 목초별 특정 성분 함량과 품종별 건초에 

대한 기호성과의 연관성 확인 및 방광 결석과 방광 종양과의 병리발생에 

있어서 상호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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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제주 지역 도축 소의 방광에서 발생하는 병변을 연구하기 위하여, 677두

의 방광을 대상으로 육안적 병변 검사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68두(24.8%)에서 방광 점막의 병변이 관찰되었고, 161두(23.8%)에서 

점막의 충․출혈, 133두(19.6%)에서 방광 결석 및 163두(24.1%)에서 종양

성 병변이 관찰되었다.

 2. 종양성 병변은 163두(24.1%)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중 상피증생 155두

(22.9%), 상피화생 81두(12.0%) 및 방광 종양 121두(17.9%)가 단독 또는 

중복되어 관찰되었다. 상피화생으로는 선상피화생 20두(3.0%) 및 편평상피

화생 61두(9.0%)였다.

 3. 방광 종양은 121두(17.9%)에서 141예가 관찰되었다. 유두종(77예), 이

행상피세포암종(39예), 선암종(14예), 선종(6예) 및 혈종(5예)이 각각 관

찰되었다. 

 4. 제주 지역 도축 소의 방광에서 관찰된 병변을 분류한 결과, 방광 점막

의 충․출혈, 방광 종양 및 방광 결석 발생이 품종별로는 한우, 성별로는 

수소와 거세소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본 연구를 통하여, 제주 지역의 도축 소에서 고사리 섭취와 방광 결석 

등으로 인한 방광 출혈, 방광염 및 방광 종양 발생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

다. 방광 종양 및 방광 결석 발생의 사양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

하여 이들 질환의 발생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제주 지역에

서 소 방광암 발생 기전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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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 for Figures

Figure 1. Gross lesions of bovine urinary bladder. The bladder wall 

is thin and often has diffuse congestion and hemorrhage. Mucosal 

ulceration, localized lamina propria hemorrhage, and mucosal necrosis 

are usually present in the urinary bladder adjacent to an calculus.

Figure 2. Calculi of bovine urinary bladder. Urinary bladder calculi 

can be single or multiple, variable in size, and sometimes are 

composed of a fine, sandlike material that causes cloudy urine. 

Calculi can have smooth or rough surfaces; they are solid, soft, or 

friable.

Figure 3. Cystitis of bovine urinary bladder. The lamina propria is 

intensely edematous and has a diffuse neutrophilic infiltrate. 

Superficial hyperemia and hemorrhage are usually present. A mild 

perivascular leukocytic infiltrate can occur in the tunica 

muscularis. H-E stain, (x200).

Figure 4. Eosinophilic granul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Eosinophilic granulomas are composed of a center of necrotic tissue, 

surrounded by a rim of eosinophils, macrophages (epithelioid cells) 

and giant cells and an outer delineated layer of connective tissue 

commonly infiltrated by lymphocytes and plasma cells. H-E stain, 

(x200).

Figure 5. Grandular metaplasia of bovine urinary bladder. This is 

characterized by mucus-containing columnar epithelial cells either on 

the surface or forming glands in the lamina propria. H-E stai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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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quamous metaplasia of bovine urinary bladder. Transitional 

epithelium shows squamous metaplasia and is replaced by squamous 

cells with or without keratinization. There is usually hyperplasia of 

the epithelium. H-E stain, (x200).

Figure 7. Papill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Bladder papillomas are 

defined as papillary tumors that have delicate fibrovascular stroma 

covered with transitional epithelium indistinguishable from the 

normal bladder epithelium and not more than six cells deep. H-E 

stain, (x100).

Figure 8. Aden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Adenomas are composed of 

a large number of glandular structures separated from one another by 

a variable amount of connective tissue. The epithelium forming the 

glands consists of a single layer of columnar cells. H-E stain, 

(x40).

Figure 9. Transitional cell carcin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The 

covering epithelium shows an increase in cells, which are not 

uniform, are crowded together, and are irregularly stratified. 

Atypical nuclei, anaplasia, giant cells and mitotic(arrow) figures 

are characteristic. H-E stain, (x400).

Figure 10. Adenocarcin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The tumors are 

made up of glands of variable sized and shapes. These glands are 

lined with mucous-secreting columnar or cuboidal cells. The amount of 

mucus in the glands varies considerably, and lakes of mucus lined 

with indistinct epithelial cells may be formed. Mitotic(arrow) 

figures are characteristic. H-E stain,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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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Hemangi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Large lesions are 

composed of variably sized spaces filled with blood and lined by 

well-differentiated flat endothelial cells. H-E stain, (x40).

Figure 12. Hemangioma of bovine urinary bladder. Large lesions are 

composed of poorly differentiated cells arranged in a sheet with 

poorly defined vascular spaces. H-E stain,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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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athological study on distribution of the spontaneous onset of 

urinary bladder lesions and urinary calculi was conducted on urinary 

bladders of 677 heads of cattle in total among the cattle slaughtered 

in Jeju from January 2000 until June 2000, which consisted of 284 

heads of Korean cattle, 335 heads of Mixed cattle and 58 heads of 

Holstein, by using the pathological examination. As a result, 

hemorrhage and cystitis were observed in 24.8% of the total cattle, 

urinary calculi were observed in 19.6% and neoplastic lesions were 

observed in 24.1%. Such neoplastic lesions were categorized into 

epithelial hyperplasia (22.9%), epithelial metaplasia (12.0%) and 

urinary bladder tumor (17.9%).  Papilloma of 77 cases, transitional 

cell carcinoma of 39 cases, adenocarcinoma of 14 cases, adenoma of 6 

cases and hemangioma of 5 cases were respectively observed. 2 ki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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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umors were observed together in 20 heads among 121 heads in which 

urinary bladder tumor was observ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nset of urinary bladder lesions 

comparatively by breed, congestion and hemorrhage of urinary bladder 

mucosae, urinary bladder tumor and urinary calculi were found to take 

place higher in Korean cattle.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onset of urinary lesions comparatively in 462 heads of male cattle, 

181 heads of female cattle and 34 heads of castrated cattle, 

congestion and hemorrhage of urinary bladder mucosae, urinary bladder 

tumor and urinary calculi were found to take place higher in male 

cattle and castrated cattle than in female cattle. Also, the case 

that urinary bladder tumor and urinary calculi were developed 

simultaneously was higher observed in Korean cattle (58 heads, 20.4%) 

than in Mixed cattle (38 heads, 11.3%) and in Holstein (6 heads, 

10.3%) (P<0.05).

  As a result of conducting this study, distribution of the onset of 

neoplastic lesions, hemorrhage and calculi in the bladder of cattle 

slaughtered in Jeju could be identified.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urinary bladder hemorrhage or neoplastic lesions can be 

developed due to the intake of bracken fern or urinary calculi, it is 

thought that urinary calculi, hemorrhage and neoplastic lesions would 

b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in the pathological onset, and a 

study on this assumption is, therefore, required.

 Key words : urinary bladder tumor, urinary calculi, 

             urinary hemorr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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