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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nety three strains (4.2%) of Vibrio parahaemolyticus were isolated from 2,239 samples of commercial marine
products during 2006-2008 in Seoul, Korea. We examined 16 antimicrobial susceptibilities of 93 V. parahaemolyticus
isolates. Antibiotic resistance of V. parahaemolyticus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to ampicillin (93.5%), followed by
cephalothin (90.3%), streptomycin (87.1%), ticarcillin (55.9%), and amikacin (40.9%). Antibiotic susceptibility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to nalidixic acid, chloramphenicol and ampicillin/sulbactam (100%), followed by trimethoprim/
sulfamethoxazole (98.9%), gentamicin and tetracycline (82.8%), and ceftriaxone (63.4%). In addition, the isolates also
displayed intermediate resistance to kanamycin (79.6%), ciprofloxacin (64.5%), amikacin (47.3%) and cefoxitin (43.0%).
All isolates were resistant to more than two drugs. The most prominent multiple drug resistance was 3 drug resistance
(37.6%), followed by 4 drug (24.7%), 5 drug (17.2%), and 6 drug resistance (11.8%). The most prominent multiple drug
resistance pattern was the cephalothin-streptomycin-ampicillin resistance pattern (22.6%), followed by cephalothin-
ticarcillin-streptomycin-ampicillin (18.3%) and cephalothin-ticarcillin-streptomycin-ampicillin-amikacin (9.7%). Multiple
drug resistance patterns of V. parahaemolyticus from marine products require continuous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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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Vibrio parahaemolyticus(V. parahaemolyticus)는 연안 해수의 상

재균으로 여름철에 연안 해수에서 발견된다. 겨울철에는 해수 중

에서 검출되지 않지만, 갯벌 중에서 생존한다. 해수 중 이 균의

출현 여부는 수온에 따라 달라, 수온이 17oC 이상이 되면 해수

중에서 검출된다. 해수 중의 장염 비브리오균 분포와 동물성 플

랑크톤과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 균은 1950년

일본에서 최초로 식중독 환자에서 분리된 이래로 식중독의 원인

균으로 자주 보고되는 균이다(1-5).

V. parahaemolyticus는 한국, 일본, 대만 및 다른 지역에서 여름

철 해산물 소비와 관련된 설사의 50-70%를 일으키는 중요한 미

생물이다. 이 미생물에 의한 대규모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여

행자 설사는 많이 보고되었다. 이 병원체는 모든 해안 지역과 강

어귀 환경에 널리 분포하며, 대부분의 해수에서 검출된다. 예상

과 달리 담수에서도 검출되며, 해산물이 병원체 전파수단으로 작

용하고 있다. 수확기간 중 갑각류와 연체동물에서도 다량 검출되

고, 바다와 관련된 환경 및 식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곤충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관심이 되고 있다(6,7).

식약청 식중독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9년 11

월까지 총 1,831건의 식중독 발생에 60,861명의 환자가 발생한

중 158건 3,499명의 환자가 V. parahaemolyticus에 의해 발생하여

식중독 원인균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기

후변화에 의한 수온상승은 V. parahaemolyticus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어 이에 따른 비브리오

식중독 증가가 예상되며, 수산물을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수의

증가 또한 식중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8).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9-13), 국내 수

산물 총생산량도 2006년 300만 톤에서, 2008년 336만 톤으로 증

가하였는데, 생산량의 전체적인 증가와 더불어 양식어업 또한 증

가하고 있다(14).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이 높아져, 수

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면서 수산물 소비량 또한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의 경우 2000년

37.5 kg에서 2004년 36.9 kg, 2008년 40.7 kg으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 연간 1인당 수산물(어패류 및 해조류) 소비량

은 2000년 36.8 kg, 2004년 49 kg, 2008년 54.9 kg(2000년 대비

49% 증가)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15). 이처럼 수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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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식생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수산물의 안

전성 확보 및 수산물에 상재하는 미생물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

는 보건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항생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동물의 사료에 첨가되기도 하고 생활용품에도 사용되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장촉진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 가축 체중이 5%정도 증가한다고도 알려져 있다(16). 그

러나 최근에는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유럽에서는 의약용으로 쓰이는 항생제의 축산용 사용

을 금지하게 되었다(17). 또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내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있

다(18).

국내의 경우, 의약 분업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량에 있어서도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 정도를 소

비할 것으로 추정되는 축수산업에서 연간 1,500톤 정도의 항생제

가 가축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성장 촉진 목적으로 무분별하

게 사용되고 있다(19). 수산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1년에는 225

톤, 2002년에는 186톤, 2003년에는 123톤이 사용되었다(20). 수산

용 항생제는 평균 79%가 도매상 등으로 판매되었고, 동물병원에

서 사용되는 것은 21%였다. 이는 축산용 항생제가 평균 39% 정

도만 도매상으로 판매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민들에 의해 더 자

유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또한 2002년 축종별

항생제 사용 추이를 보면 돼지 56%, 닭 23%, 수산용 12%, 소

9% 이었으며(20), 2004년에는 돼지 56%, 닭 21%, 수산용 16%,

소 7%로 수산용이 증가하였다(21).

항생제 사용의 최소화와 항생제 내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피

하기 위해 수산물의 세균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수산물에의 항생물질 사용은 사람에서 감염치료를

어렵게 하고 또한 항생제 내성 세균 전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수산 환경으로부터의 내성의 직접적인 전파는 수산물의 소비나

물의 섭취, 물 또는 수산생물의 직접적 접촉, 수산물의 조리과정

을 통해 가능하다. 다양한 경로로 내성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수

산물에 존재하는 세균의 항생제 내성관리가 매우 중요하다(22).

본 실험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가락시장에서 시판되

는 수산물 2,239건에서 V. parahaemolyticus를 분리하고, 분리한

균의 항생제 감수성을 조사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및 국민건

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서울시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V. parahaemolyt-

icus를 분리하였다. 시판 수산물의 종류와 수량은 Table 1과 같았

다. 2006년 총 942건을 실험하였으며, 2007년 749건, 2008년 548

건을 실험하여 총 2,239건을 실험하였다. 수산물 종류별로는 어

류 789건, 패류 735건, 연체류 387건, 갑각류 170건 및 극피척색

류 158건이었다.

V. parahaemolyticus 분리 및 동정

V. parahaemolyticus는 FDA(23) 및 Lee와 Park(24)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어패류 종류별로 100 g 이상을 폴리비닐백에 채

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검사하였다. 무균적으로 세분한 검체

10 g을 salt polymixin B broth(Nissui, Tokyo, Japan) 90 mL에 접

종하고 stomacher(Seward stomacher 400, Worthing, UK)로 처리

하고 내용액을 멸균 플라스크에 옮겨 배양하였다. 또한 패류 등

파편이 들어있는 것이나 새우 등 갑각류의 경우에는 stomacher용

폴리비닐백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므로 폴리비닐백을 2중으로 사

용하였다. 37oC에서 24시간 증균 배양한 후 Thiosulfate Citrate

Bile Salts Sucrose Agar(TCBs, Difco, Detroit, MI, USA) 배지에

획선도말하고 녹색집락을 형성하는 균에 대하여 API 20E kit

(BioMerieux, Marcy, France)로 생화학적 시험을 실시하여 V. para-

haemolyticus를 확인 동정하였다. 확인 동정된 V. parahaemolyticus

는 보관배지에 부유시킨 후 −70o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

항생제 감수성 시험은 93건의 장염비브리오균을 대상으로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CLSI) guidelines를 따

라 Müller-Hinton 배지를 이용 disc method에 의해 수행하였다(25).

−70oC에 보관중인 시험균주를 tryptic soy agar(TSA, Difco)에

접종하고 37oC 24시간 배양을 3회 반복하여 균일한 집락을 형성

한 균을 Müller-Hinton broth(Difco)에 접종하였다. 37oC에서 5시

간 배양하고 0.5 MacFarland scale(BioMerieux)의 균액으로 희석

한 후 Müller-Hinton agar(Difco)에 도말한 후 30분간 건조시킨 후

16종의 항생제 디스크를 올려놓고 37oC에서 하룻밤 배양하였다.

각 항생제에 대한 억제대 크기를 측정하고 CLSI guideline(26)에

의해 감수성과 내성을 판정하였다. 사용한 항생제 디스크는 모두

BD BBL(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사

제품으로 amikacin(AN30: 30 µg), amoxicillin/clavulanic acid

(AMC30: 20 µg/10 µg), ampicillin(AM10: 10 µg), ampicillin/sul-

bactam(SAM20: 10 µg/10 µg), cefoxitin(FOX30: 30 µg), ceftriax-

one(CRO30: 30 µg), cephalothin (CF30: 30 µg), chloramphenicol

(C30: 30µg), ciprofloxacin(CIP5: 5µg), gentamicin(GM10: 10µg),

kanamycin(K30: 30 µg), nalidixic acid(NA: 30 µg), streptomycin

(S10: 10 µg), tetracycline(TE30: 30 µg), ticarcillin(TIC75: 75 µg),

trimethoprim/sulfamethoxazole(SXT: 1.35µg/23.75µg)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판 수산물에서 V. parahaemolyticus의 분리율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가락시장에서 시판된 수산물에

대한 V. parahaemolyticus 균 분리는 Table 2와 같았다. 2006년 검

사한 942건 중 28주(3.0%)가 분리되었으며, 2007년에는 749건 중

46주(6.1%), 2008년에는 548건 중 19주(3.5%)가 분리되어, 총

2,239건 중 93주(4.2%)의 V. parahaemolyticus가 분리되었다. 어종

별로는 어류 789건 중 42주(5.3%) 분리되었으며, 패류 735건 중

27주(3.7%), 연체류 387건 중 12주(3.1%), 기타 328건 중 12주

(3.7%) 분리되어 총 93주(4.2%)가 분리되었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commercial marine products examined

during 2006-2008

Classification
Year

Total
2006 2007 2008

Fish 220 444 125 789

Shellfish 356 151 228 735

Mollusc 184 99 104 387

Crustacean 99 28 43 170

Echinoderm 83 27 48 158

Total 942 749 54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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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239건의 수산

물 시료 중 93건(4.2%)에서 V. parahaemolyticus를 분리하였는데

이것은 Lee 등(26)이 2004년 가락시장에서 시판되는 어패류 1,143

건을 검사하여 306주(26.8%), Lee 등(27)이 2003년 1,869건의 해

산물에서 391주(20.9%) 그리고 Son 등(28)이 경북 동해안의 시판

어패류 285건 중 69주(24.2%) 그리고 해수 및 기수를 포함 총

439건에서 140주(31.9%)의 V. parahaemolyticus를 분리하여 높은

분리율을 보고한 것보다 낮은 분리율을 보였다. 반면, Lee 등(29)

이 1997년 1,577건의 시판 어패류에서 66주(4.2%)의 V. para-

haemolyticus를 분리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해외 수산물 에

대해 Fang 등(30)은 대만 소매시장에서 수집한 해산물 시료의

45.7%에서 이 균을 검출하였으며, 검출빈도는 쌍패엽 조개의 약

68%, 게의 48%, 새우의 44%, 어류 시료의 40%, 비쌍패엽 연체

동물의 32% 그리고 어류 살코기의 22% 등이었다. Torres Vitela

와 Fernndez Escartn(31)는 멕시코 구아달라야라에서 파는 신선한

해산물에서 V. parahaemolyticus 균수가 더운 계절에 더 높다고

보고하였고, 양성가검물도 어류의 71%, 굴의 44%, 및 새우 28%

이었다. 또한 Chaktsborty 등(32)은 인도 남서 해안의 코치지역 시

장에서 구입한 해산물 shellfish의 64%, finfish의 42%, cephalopod

의 42%에서 이균을 검출하였으며, Quintoil 등(33)은 인도 시판

어패류 162 시료 중 38시료(23.46%)에서 V. parahaemolyticus를

검출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보다 매우 높은 분리율을 나타냈

다. Chaktsborty 등(32)과 Quintoil 등(33)은 균 분리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시판 어패류 종류 및 판매 위생 상태의 차이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이처럼 균 분리율의 차이는 시판 어패류의 위생상

태,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기후적인 변화 등에 의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시판 수산물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항생제 감수성

시판 수산물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에 대한 연도별 항

생제 감수성은 Table 3과 같았다. 어류에서 분리된 42주 중 높은

내성을 나타낸 항생제는 AM 95.2%, S 90.5%, CF 88.1%,

52.4%, AN 45.2%, K 30.9%순이었고, 높은 감수성을 나타낸 항

생제는 NA, C 및 SAM 100%, SXT 97.6%, AMC 83.3%, TE

80.9%, GM 69.0%, CRO 54.8%, FOX 50%순이었으며, 중등도

내성은 K 69.0% 및 CIP 66.7%순이었다. 패류에서 분리된 27주

중 높은 내성을 나타낸 항생제는 S 및 AM 92.6%, CF 88.9%,

TIC 48.1%, AN 37.0%순이었고, 높은 감수성은 NA, C, SAM 및

Table 2. Prevalence of V. parahaemolyticus isolates from commercial marine products examined from 2006 to 2008

Classification

Year
Total

2006 2007 2008

No. of samples
No. of positive 

samples
(%)

No. of samples
No. of positive 

samples
(%)

No. of samples
No. of positive 

samples
(%)

No. of samples
No. of positive 

samples
(%)

Fish 220 - 444 41 125 1 789 42(5.3%)

Shellfish 356 16 151 1 228 10 735 27(3.7%)

Mollusc 184 6 99 4 104 2 387 12(3.1%)

Others 182 6 55 - 91 6 328 12(3.7%)

Total 942
28

(3.0%)
749

46
(6.1%)

548
19

(3.5%)
2239

93
(4.2%)

Table 3. Distribution of antibiotic susceptibility and resistance of V. parahaemolyticus isolated from commercial marine products

Antibiotics

No. of isolates
Total

Fish(42) Shellfish(27) Mollusc(12) Others(12)

S I R S I R S I R S I R S I R

Nalidixic acid (NA) 42 0 0 27 0 0 12 0 0 12 0 0 93 0 0

Gentamicin (GM) 29 13 0 25 2 0 11 1 0 12 0 0 77 16 0

Cephalothin (CF) 0 5 37 0 3 24 0 0 12 0 1 11 0 9 84

Ticarcillin (TIC) 4 16 22 1 13 13 1 2 9 0 4 8 6 35 52

Streptomycin (S) 1 3 38 1 1 25 2 1 9 3 0 9 7 5 81

Chloramphenicol (C) 42 0 0 27 0 0 12 0 0 12 0 0 93 0 0

Ceftriaxone (CRO) 23 18 1 20 7 0 7 5 0 9 3 0 59 33 1

Ampicillin/sulbactam(SAM) 42 0 0 27 0 0 12 0 0 12 0 0 93 0 0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SXT) 41 1 0 27 0 0 12 0 0 12 0 0 92 1 0

Ampicillin (AM) 1 1 40 0 2 25 0 1 11 0 1 11 1 5 87

Amikacin (AN) 4 19 19 4 13 10 2 6 4 3 6 3 13 44 36

Tetracycline (TE) 34 7 1 21 6 0 11 1 0 11 1 0 77 15 1

Kanamycin (K) 0 29 13 0 24 3 0 11 1 0 10 2 0 74 19

Ciprofloxacin (CIP) 12 28 2 8 18 1 4 8 0 5 6 1 29 60 4

Cefoxitin (FOX) 21 18 3 16 11 0 5 6 1 7 5 0 49 40 4

Amoxicillin/ clavulanate (AMC) 35 7 0 25 2 0 10 2 0 12 0 0 82 11 0

( ) were no. of isolates. S: susceptible, I: intermediate, R: re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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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T 100%, GM 및 AMC 92.6%, TE 77.8%, CRO 74.1% 및

FOX 59.3% 순이었으며, 중등도 내성은 K 88.9%, CIP 66.7%,

TIC 및 AN 48.1% 순이었다. 연체류에서 분리된 12주 중 높은

내성을 나타낸 항생제는 CF 100%, AM 91.7%, TIC 및 S 75%

순이었으며, 높은 감수성은 NA, C, SAM 및 SXT 100%, GM 및

TE 91.7%, AMC 83.3% 순이었으며, 중등도 내성은 K 91.7%,

CIP 66.7%, FOX 및 AN 50% 순이었다. 극피척색류에서 분리된

12주 중 높은 내성을 나타낸 항생제는 CF 및 AM 91.7%, S

75%, TIC 66.7% 순이었으며, 높은 감수성은 NA, GM, C, SAM,

SXT 및 AMC 100%, TE 91.7% TIC, S 75%, FOX 58.3% 순

이었으며, 중등도 내성은 K 83.3%, AN 및 CIP 50%, FOX

41.7%순이었다. 총 93주에 대한 높은 내성을 나타낸 것은 AM

93.5%, CF 90.3%, S 87.1%, TIC 55.9% 및 AN 38.7%순이었으

며, 높은 감수성은 NA, C 및 SAM 100%, SXT 98.9%, AMC

88.2%, GM 및 TE 82.8% 순이었으며, 중등도 내성은 K 79.6%,

CIP 64.5%, AM 47.3% 순이었다.

Son 등(28)은 국내 어패류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항

생제 내성률이 AM 75%, CF 50%였으며, C, AMC, SAM, CRO,

NA 및 GM에 대해서 100%의 감수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26)은 AM과 TIC에는 100%의 내성, CRO, C, NA 및 TE

에는 100% 감수성을 보고하였다. Son 등(34)은 남해안 어류 양

식장에서 분리된 V. parahaemolyticus에서 AM 97.9%의 내성을,

oxolic acid 26.8%, AN 19.1%, TE, CIP 및 AMC 36~6.7%의

내성을 보고하였고, Chung 등(35)은 수산 환경에서 분리된 V.

parahaemolyticus 139주의 내성률이 AM 71.6%, AN 10.2%,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는 모두 감수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실

험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 분리균

이 시판되는 해산물이 아닌, 양식장 등 특별한 환경에서 분리한

균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국의 자료를 보면 Sen

등(36)은 인도 캘커타의 위장염 환자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

icus가 M, K 및 S에 대해 100% 내성을 나타냈고, GM과 C에 대

해서는 각각 99.2%와 92.6%가 발육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

다. Park 등(37)은 식중독 환자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88.2%가 AM에 대해 내성을 나타냈고, 35.3%가 TIC에 20.6%가

AMC 에 내성을 나타냈으나, 다른 항생제에 대해서는 100% 감

수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여 시판 어패류에서 분리된 균과는

매우 다른 항생제 내성양상을 보였다. Baker-Austin 등(38)은 미

국 조지아 및 남칼로리나의 해수와 침전물에서 분리한 V. para-

Table 4. Distribu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of V. parahaemolyticus from commercial marine products

Antimicrobial resistance patterns
No. of isolates

Total
Fish Shellfish Mollusc Others

AM-TIC 1 1 2

6
(6.5%)

AM-CF 1 1

AM-S 1 1

AN-S 1 1

CF-S 1 1

AM-CF-S 7 9 2 3 21

35
(37.6%)

AM-CF-TIC 2 3 2 7

AN-AN-S 2 2

AM-CF-S 1 1 2

AM-S-TIC 1 1 2

CF-KM-S 1 1

AM-CF-TIC-S 10 3 2 2 17

23
(24.7%)

AM-AN-CF-S 1 3 4

AN-AN-CF-TIC 1 1

AM-CF-K-S 1 1

AM-AN-CF-S-TIC 3 3 2 1 9

16
(17.2%)

AM-AN-CF-K-S 3 3

AM-CF-K-S-TIC 2 2

AM-CF-CIP-S-TIC 1 1

AM-CF-FOX-S-TIC 1 1

AM-AN-CF-K-S-TIC 4 1 1 1 7

11
(11.8%)

AM-AN-CF-CIP-FOX-S 1 1

AM-AN-CF-CRO-K-S 1 1

AM-AN-CF-FOX-K-TE 1 1

AM-AN-CIP-K-S-TIC 1 1

AM-AN-CF-CIP-K-S-TIC 1 1 2
(2.2%)AM-AN-CF-FOX-K-S-TIC 1 1

Total
42

(45.2%)
27

(29%)
12

(12.9%)
12

(12.9%)
93

(100%)
93

(100%)

CF: cephalothin, AM: ampicillin, S: streptomycin, AN: amikacin, TIC: ticarcillin, K: kanamycin, CIP: ciprofloxacin, FOX: cefoxitin, CRO:
ceftriaxone. TE: tetracy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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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molyticus의 항생제 내성은 S 80.9%, Penicillin 66.9%, AM

46.6% 라고 하였으며, Devi 등(39)은 인도 남서부의 새우 농장에

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100%가 AM에 내성을 나타냈으

며, S에 내성을 보인 균주는 46%, K에는 54%, GM에 31%, C에

15%의 균주가 내성을 나타냈고, TIC와 NA에는 100% 감수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Daramola 등(40)은 영국 북부 환경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가 K 내성 87.8%, GM 내성 73.7%,

cefazolin 내성 48.7%, TC 내성 20%이고, AM 내성은 1.3%, CIP

내성 9.2%, 반코마이신 내성 3.9%로 다른 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AM 내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분리한 균

주의 시료 특성과 환경 조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시판 수산물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내성 분포

시판 수산물에서 분리한 V. parahaemolyticus의 항생제 내성 분

포는 Table 4와 같았다. 어류에서 분리된 총 42주에 대해 가장

많이 검출된 내성 양상은 AM-CF-S-TIC 4제내성으로 총 10주

(23.8%)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AM-CF-S 3제 내성이 7주(16.7%),

AM-AN-CF-K-S-TIC 6제 내성 4주(9.5%) 순이었다. 패류 27주 중

9주(33.3%)가 AM-CF-S 3제 내성이었고, AM-CF-S-TIC 및 AM-

CF-CIP-S-TIC 내성이 각 3주(11.1%)였으며, 연체류 12주의 내성

양상은 AM-CF-TIC 3주(25%), AM-CF-S, AM-CF-S-TIC 및

AM-AN-CF-S-TIC 각 2주(16.7%) 이었다. 극피척색류에서 분리한

균주 12주의 내성양상은 AM-CF-S 3제 내성 3주(25%), AM-CF-

TIC 및 AM-CF-S-TIC 각 2주(16.7%)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분리

균주 93주 중 3제 내성이 35주(37.6%)로 가장 많았으며, 4제 내

성 23주(24.7%), 5제 내성 16주(17.2%), 6제 내성 11주(11.8%), 2

제 내성 6주(6.5%) 및 7제 내성 2주(2.2%)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93주 모두가 2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으나, Daramola 등(40)은 10.5%가 모든 항생제에 감수성

이고, 1제 내성 10.5%, 2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낸 균주

가 78.9%라고 보고하였다. 정 등(35)이 수산양식 환경에서 분리

한 균주 78.4%가 1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어 본 실험

보다 낮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양식 어업

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따른 항생제 사용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면서 어류

질병을 억제할 수 있는 백신사용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실험에서의 주요 내성 양상은 AM-CF-S-TIC 4제 내성(10주,

23.8%), AM-CF-S 3제 내성(7주, 16.7%), AM-AN-CF-K-S-TIC 6

제 내성(4주, 9.5%)으로 임상용으로 오래 전부터 널리 이용된 항

생제에 대한 내성이었으나, 식중독 환자에서 분리된 V. para-

haemolyticus의 55.9%가 단제내성을 나타내 매우 다른 양상을 보

였다(40).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결과로

생각되며, 분리균주들의 다양한 내성 양상과 항생제 내성 유전자

와의 관련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

에 있다. 이처럼 환경에서 분리된 균주들의 높은 항생제 내성율

과 다제내성 양상이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의 깊은 감

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시판 어패류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분리율은 6.7%로 본

실험의 V. parahaemolyticus의 분리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항생제 내성률은 매우 낮아 TIC 30.7%, CF 11.7%, S 12.8%,

AM 6.7%를 보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의 39.1%만이 내성

을 나타내어 모든 분리균주가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낸 본 실험의 결과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41). 비록 이

와 같은 결과는 균종 및 발육 환경의 영향일 수 있으나, 어패류

에서 분리되는 각종 미생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모니터링은 국

민건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시판 수산물 2,239건에서 분리

한 V. parahaemolyticus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어류 789건을 검사하여 42주(5.3%)의 V. parahaemolyticus가

분리 동정되었으며, 패류 735건 중 27건(3.7%), 연체류 387건 중

12건(3.1%), 기타 수산물 328건 중 12건(3.7%), 총 93건(4.2%)에

서 V. parahaemolyticus가 분리 동정되었다. 내성률이 높은 항생

제는 ampicillin 93.5%, cephalothin 90.3%, streptomycin 87.1%,

ticarcillin 55.9%, 그리고 amikacin 40.9%이었으며, 감수성률이 높

은 항생제는 nalidixic acid, chloramphenicol 및 ampicillin/sulbac-

tam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98.9%, gentamicin 및 tetracy-

cline 82.8%, ceftriaxone 63.4%이었다. 중등도 내성률은 kanamycin

79.6%, ciprofloxacin 64.5%, amikacin 47.3%, cefoxitin 43.0%순

이었다. 항생제 내성양상은 3제 내성이 37.6%, 4제 내성 24.7%,

5제 내성 17.2%, 6제 내성 11.8%, 2제 내성6.5%, 7제 내성 2.2%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내성 양상은 AM-CF-S의 3제 내성(22.6%),

AM-CF-S-TIC 4제 내성(18.3%), AM-AN-CF-S-TIC 5제 내성

(9.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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