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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vestigate which fresh- water fishes were infected with Clonorchis sinensis metacercariae, 13

species of the fishes in the Kum River, the Mangyong River, the Tongjin River, and the Sumjin

River were surveyed from July to October 2001. The metacercariae of C. sinensis were found in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in the Kum River and the Mangyong River, Pseudorasbora parva in

the Kum River, and Pungtungia herz i in the Sumjin River. The average number of the metacecariae

in 1 gram of fish body weight was 12 in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26 in Pseudorasbora parva

in the Kum River, 4 in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in the Mangyong River, and 7 in Pungtungia

herz i in the Sumjin River. The C. sinensis egg-positive rates among the residents at the Sumjin

River basin in 1999 and 2000 were 8.9% and 6.8%, respectively. In conclusion, C. sinensis infection

was endemic in the above riversid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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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Kobayashi(1914)에 의해 담수어가 간흡충의 제

2 중간숙주라는 것이 밝혀진 후 한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에 대한 각종 민

물어류의 감수성을 밝히려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지

역의 대소 하천 및 호수에서 채집한 민물어류에

서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상에 대한 연구가 빈번

히 시행된 바 있다(이 등, 1978; Joo, 1988; Shin

등, 1993).

또한 이 등(1983; 1984)은 만경강 유역과 동진

강 유역에서 채집한 민물어류에서 흡충류 피낭유

충 감염상을 조사하였으며 근래에 와서 경상남북

도의 몇몇 하천 및 호수에서 채집한 민물어류에

서 흡충류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한 연구가 수

편 보고되었다(Chyu 등, 1993; Han 등, 1994;

Rim 등, 1994).

하천 및 호수의 환경요소가 흡충류의 유행에

기여함은 흡충류의 생활사 특성상 명백한 일이다.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민물어류에서 간흡충 피낭

유충의 감염을 파악함으로써 간흡충증의 유행정

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간흡충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만경강, 금강 등 5개강 유역에 분

포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 지역에서 민물어류의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에 대한 최근 자료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 4개강에 서식하는 민

물어류에서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하고

강변 마을 주민의 간흡충 유행 정도를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전북지역에 위치한 4개강에서(그림 1),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그물과 통발을 이용하여 민물

어류를 채집하였다. 이 민물어류를 실험실로 냉장

운반한 후 어종별로 분류하고 검사총수를 세고

전체무게(g)와 평균무게(g)를 측정한 후, 유발로

모든 개체를 한꺼번에 마쇄한 다음 인공소화액

(pepsin-HCI 용액)으로 37℃ 항온기에서 약 2시

간 동안 소화시켰다. 소화된 내용물을 채(1mm

×1mm mesh)로 거른 후 침전시키고 상층액을

버렸으며 상층액이 맑아질 때까지 생리식염수를

보충해 주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상층액이

맑아졌을 때 침사물을 해부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흡충류 피낭유충을 분리 수집하였다. 회수된 피낭

유충은 형태학적 특징을 토대로 간흡충의 것임을

동정하였다. 민물어류 어종별로 검출된 간흡충 피

낭유충 총수를 세고 전체무게로 나누어 어체 1g

당 평균수를 계산하였고, 이 수를 평균무게로 나

누어 어체 1마리당 평균수를 계산하였다. 어종별

로 1마리씩 검사하지 않아서 어종별 간흡충 피낭

유충 양성률은 확인할 수 없었고 또한 피낭유충

이 검출된 어류만을 대상으로 어체 1g당 평균수

와 1마리당 평균수를 계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간흡충 피낭유충이 검출된 어종에서 검사개체 모

두가 감염되었다는 가정 아래 어체 1g당 평균수

와 1마리당 평균수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림 1. 전북 4개강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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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유역 순창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999년에

313명, 2000년에 310명에서 채변하고 황 등(1997)

의 기술방법에 따라 formalin- ether 집란법으로

간흡충 충란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χ2 -검정을 이용하였다.

결 과

금강에서 채집한 민물어류 13 종류 중 몰개,

참붕어에서 간흡충 피낭유충이 검출되었다. 만경

강 것을 포함하여 총 308마리 몰개의 평균무게는

1.82g이었다. 금강에서 채집한 260마리에서 간흡

충 피낭유충을 회수하여 계산한 어체 1g당 평균

수는 12개이었다. 따라서 평균무게 1.82로 나누면

어체 1마리당 평균수는 6.6개이었다. 참붕어의 경

우는 총 145마리의 평균 무게는 1.73g이었다. 어

체 1g당 평균수는 26개이었고 어체 1마리당 평균

수는 15.0개이었다.

만경강에서는 몰개만이 간흡충 피낭유충에 감

염되어 있었다. 48마리에서 어체 1g당 평균수는 4

개이었고 어체 1마리당 평균수는 2.2개이었다.

동진강에서는 간흡충 피낭유충이 전혀 발견되

지 않았다.

섬진강에서는 돌고기만이 간흡충 피낭유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총 26마리의 평균무게는 0.98g

이었다. 어체 1g당 평균수는 7개였고, 어체 1마리

당 평균수는 7.1개이였다(표 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순창의료원과 함께 섬진

강 유역 순창 지역주민의 간흡충 충란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1999년에 간흡충 충란 양성률은

8.9%, 2000년에는 6.8%로 조사되었다. 간흡충 충

란 양성률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1999년에 남자에서 양성률은

13.9%, 여자에서는 4.7%로서 남자에서 간흡충 충

란 양성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2000년에는 남자는 9.8%, 여자는 4.2%로서 남자

에서 여전히 양성률이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고 찰

이 등(1983)의 만경강 유역에 있어서 민물어류

의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

하면 참붕어 97%. 치리 85%, 줄몰개 67%, 돌마

자 50%, 몰개 47%, 돌고기 44%, 버들매치 40%,

버들치 33%, 쉬리 32%, 긴몰개 26%, 흰줄납줄개

7%, 외몰개 3%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각의 민물어류 어종별로 1마리씩 조사하여야 알

수 있는 간흡충 피낭유충 양성률을 조사하지 않

았다. 채집된 모든 어류를 우선 어종별로 분류하

고 검사총수와 전체무게를 측정한 후 한꺼번에

소화시킨 후 간흡충 피낭유충을 검경하고 검출된

총 수를 세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어떤 어

종이 간흡충 피낭유충에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간흡충 피낭유충이 어떤 어종에서 검

출되면 그 장소에서 채집한 모든 개체가 피낭유

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추정할 수 있는

어체 1g당 평균수와 어체 1마리당 평균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이 등(1983)의 조사에서 가장 높게

간흡충 피낭유충에 감염되어 있었던 참붕어는 본

조사에서는 채집할 수 없었다. 또한 33%가 감염

되었었던 버들치의 경우 본 조사에서는 간흡충

피낭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에서는 단지

몰개만이 피낭유충에 감염되었고 어체 1g당 4개

가 발견된 것은 감염된 피낭유충 수가 많은 것으

로 생각되었다.

이 등(1984)의 동진강 유역 담수어에 기생하는

간흡충 피낭유충 조사에 의하면 간흡충 피낭유충

의 어체 1g당 평균수는 참붕어 4.44, 몰개 1.2, 돌

마자 0.76, 왜매치 0.4, 큰납지리 0.17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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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북지역 4개강 서식 민물어류의 어종별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상

어종학명
우리말
이 름

검사총수
평균무게

(g)

간흡충 피낭유충 어체 1g당 평균수
(어체 1마리당 평균수)

금 강 만 경 강 동 진 강 섬 진 강

Pungtungia herz i 돌고기 26 0.98 — —
7

(7.1)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몰개 308 1.82
12

(6.6)
4

(2.2)

M 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리 3 6.23 —

Rhynchocypris
oxycephalus 버들치 3 1.45 — — —

Carassius auratus 붕어 4 36.4 —

Rhodeus uy ekii 각시붕어 2 7.2 — — —

H emibarbus labeo 누치 1 1.75 —
—

—

Silurus asotus 메기 2 12.6 — —

A cheilognathus
lanceolatus 납자루 3 11.6 — —

A cheilognathus
rhombeus 납지리 276 1.49 —

Cyprinus carp io 잉어 1 32.6 — — —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145 1.73

26
(15.0)

— — —

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5 0.96 — — —

: 감염된 간흡충 피낭유충이 없음.
— : 채집된 민물어류가 없어 조사 못함.

표 2. 섬진강 유역 순창 지역주민의 간흡층 충란 양성률

조사년도
피 검 자 수 간흡충 충란 양성자수(% 양성률)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999 144 169 313 20(13.9)* 8(4.7) 28(8.9)

2000 143 167 310 14(9.8) 7(4.2) 21(6.8)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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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는 동진강에서 채집된 민물어류에

서 간흡충 피낭유충이 검출되지 않았다.

섬진강의 경우 본 조사에서는 돌고기만이 간흡

충 피낭유충에 감염되어 있었다. 총 26마리의 평

균 무게는 0.98g이었다. 어체 1g당 평균수는 7개

이었고 어체 1마리당 평균수는 7.1개로 나타나 피

낭유충이 많이 감염되어 있었다. 황 등(1997)에

의하면 섬진강 유역 곡성지역의 간흡충 감염과

관련 있는 민물어류로서 은어, 향어, 송어, 눈치,

피라미, 가물치, 쏘가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돌고기가 중요한 간흡충 감염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섬진강 유역이라도 어느 지역이

냐에 따라 간흡충 피낭유충에 감염된 민물어류의

어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같은 섬진강유역이지만 곡성지역의 경우 순창

지역보다 훨씬 높은 간흡충 충란 양성률을 나타

내고 있다. 황 등(1997)의 1997년 조사결과 간흡

충 충란 양성률은 무려 46.6%이었다. 박 등(2000)

의 같은 곡성지역에서 1998년도에 조사된 간흡충

충란 양성률은 19.0%로 기록되었다. 즉, 1년만에

간흡충 충란 양성률이 급격히 감소되었는데 이는

곡성군과 곡성의료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 감염자를 색출하여 디스토시드로 치료하

는 간흡충 퇴치사업을 벌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김 등(1999)의 간흡충 만연 일 지역에서 투약

후 유병률 및 재감염률 조사에 의하면 섬진강유

역의 곡성지역주민에서 간흡충 유병률은 디스토

시드 투약 전 35.8%에서 투약 후 10.9%로 감소하

였다. 간흡충 감염자를 치료하고 2년 후에 관찰한

재감염률은 15.8%이었다. 간흡충 유병률이 과거

에 비하여 감소한 것이 확실하지만, 여전히 민물

어류 생식에 의한 재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10%대의 유병률로서 간흡충 만연지역이 전남북

지역의 강변마을에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4개강 유역에 서식

하는 민물어류에서 간흡충 피낭유충이 많은 수로

감염되어 있고 이들 강 유역의 지역 주민의 간흡

충 유병률이 7-9%로 나타남으로써 간흡충 감염

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보건학적 관리 대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금강, 만경강, 섬진

강 유역의 지역주민에 대한 간흡충 관리가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요 약

2001년 7월에서 10월 동안 전북 지역 4개강-금

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에서 민물어류를 채집

하여 간흡충 피낭유충 감염상을 조사하였다. 금강

에서는 몰개와 참붕어에서 간흡충 피낭유충이 어

체 1g당 평균 12개와, 26개가 검출되었다. 만경강

에서는 몰개에서만 4개가 검출되었다. 섬진강에서

는 돌고기에서만 7개 검출되었으며, 동진강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섬진강 유역의 순창 지역 주민

의 대변 검사 결과 간흡충 충란 양성률은 1999년

에 8.9%, 2000년에 6.8%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

과로 전북지역의 4개강에 서식하는 참붕어, 몰개,

돌고기 등에서 간흡충의 피낭유충이 다수 감염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지역 주민에서 이들

민물어류의 생식에 의한 간흡충 감염이 만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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