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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막주걱흡충 Apatemon gracilis (Rudolphi, 1819) Szidat 1928

이 흡충은 유럽, 북 및 남아메리카, 극동 지역의 비둘기, 집오리, 야생 오리의 장에 기생한다. Eom

et al.(1984)은 춘천에서 6마리의 집오리의 소장으로부터 Apatemon Szidar, 1928에 속하는 흡

충을 발견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직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일본에서는 보고되고 있으므로 면

하게 관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몸은 컵 또는 술잔 모양의 전체부와 활, 알, 또는 거의 신장 모양의 후체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체

부가 배면 쪽으로 보통 직각으로 구부러져 단장 모양을 하고 있다. 몸의 길이는 1.5~2.5mm이며,

나비는 약 0.4mm이다. 길이가 0.3~0.6mm, 나비가 0.3~0,45mm인 전체부의 길이는 몸 천체 길

이의 1/3 정도이다. 후체부의 길이는 0.7~1.3mm, 나비는 0.35~0.5mm이다.

후체부는 복면이 불룩하며, 배설공이 형태학적으로 몸의 후단이라고 간주한다면 생식공은 배면에

위치한다. 후체부의 후단은 똑바로 자른 것과 같으며, 약간 너울거리는 편이며, 그 근육 조직의 소인

은 생식 원추의 돌출과 퇴출을 암시한다.

강력한 종주근 섬유속은 전체부에서 시작하여 정소들의 배면 또는 배-측면을 따라 지나가 후체부의

후단에 끼어 들어간다. 전체부에는 구흡반, 복흡반, 조직융해구가 있으며, 후체부에는 모든 생식 기

관이 들어있다. 

구흡반은 전단 변두리 배면에 있으며, 원형으로서 배면과 복면이 평평하며, 크기는 0.09-0.125×

0.065-0.09mm이다. 평평한 복흡반은 배부 중앙에 있으며, 깊이보다 나비가 넓으며, 지름은

0.09~0.14mm이다. 조직융해구는 전체부의 후단에서 시작하여 전단에 이르며, 그 길이는 그 전체

길이와 거의 맞먹는다.

소화 기관은 다른 흡충류와 같이 간단하며, 구흡반으로 둘러싸인 입에서 시작하여 입에 붙어있는 지

름 0.036~0.045mm의 인두를 거쳐 식도에 이르며, 복흡반의 앞에서 분기하여 연속 절편에서만 볼

수 있는 장의 가느다란 두 맹관으로 되어 후체부로 들어가 구부러져 뒤로 내려가 후단 근처, 저정낭

이 있는 곳의 뒤에서 그친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맹관은 기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약간 분엽된 구형 또

는 난원형 두 큰 정소는 후체부의 3분의 중간 부위,앞뒤에 붙어있으며, 지름 0.20~0.30mm로서 모

두 같다. 두 정소로부터 나온 수정소관은 앞 정소의 앞에서 합쳐져 수정관으로 되어 다시 뒤로 내려

가 배면에서 뒤 정소의 뒤에 있는 구불구불한 저정낭, 좁은 사정관으로 이어진다. 사정관은 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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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생식 원추에서 자궁외공(질)과 합쳐져 암수공통생식관으로 된다. 음경과 음경낭이 없다.

구형 난소는 앞 정소의 바로 앞에 있으며, 지름 0.07~0.12mm이다. 수란관은 난소의 뒤에서 시작

하여 앞뒤 정소의 중간 배면에서 멜리스샘을 거쳐 자궁으로 되어 구불구불 말려 복면을 앞쪽으로 향

하여 목 근처 난소의 앞에서 회전하여 뒤로 향하여 생식 원추에 이르러 자궁외공이 사정관과 합쳐져

암수공통생식관으로 되어 생식강에 개구한다.

한편, 난소에서 나온 수란관은 라우러관으로 되어 배면을 향하여 나아가 난소와 앞 정소의 중간 배

면에 개구한다.

난황소는 목에서 후체부의 후단 근처까지 복면을 싸고 있다. 난황관은 앞뒤 정소사이를 배면을 향하

여 나아가 멜리스샘에 이르러 수란관에 합류한다. 난개 충란의 수는 적으며, 크기는 0.09-0.1×

0.062-0.07mm이다.

그림 3. 박막주걱흡충의모식도

A ; 전체표본, 측면 ; B 꼬리유충

약어설명 : eg 충란, es 안점, ep 배설공, gc 조직융해구의기저부에있는샘세포, gp 생식원기,

lm 종주근, pg 천입샘, pd 천입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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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유충은 쇠우 과에 속하는 Bithynia tentaculata에서 발육하며, 꼬리유충의 불꽃세포 공식

은 2[(1＋1)＋(2＋2＋[1])]=14이며, 복흡반후 횡주관이 있다. 거머리인 Herpobdella atomaria,

Haemopsis sanguisuga 및 어류에서 4-배상형 유충이 발견된다(Szidat, 1929; 1931; Blair

1976). Helisoma antrosum에서 유출한 이 흡충의 유충기인 Cercaria burti Miller, 1923이 거

머리인 Herpobdella punctata에 침입하여 4-배상형 유충으로 발육한다(Stunkard, Willey et

Rabinowitz, 1941).

GGeennuuss CCoottyylluurruuss SSzziiddaatt,, 11992288

가성 흡반이 있다. 공, 컵, 방광 모양의 전체부에 분엽된 조직융해구가 있다. 후체부는 원주상, 낭상,

다소 활 모양이며, 경부가 없다. 거의 말단 배면에 열려 있는 교접낭이 있으며, 생식 원추는 없다. 교

접낭의 앞쪽 배면 모퉁이에 근육질, 돌출성, 흡반 비슷한 생식구(bulbus)가 있다. 생식구가 교접낭

밖으로 돌출하면 그 배벽에 있는 두 종말 생식관은 바로 밖으로 열린다. 사정낭이 있다. 난황소는 후

체부에만 있다. 수서 조류의 장에 기생한다.

4. 오리주걱흡충 Cotylurus japonicum Ishii, 1932 

Ishii(1932)에 의하여 도꾜 지역에서 닭(Gallus domesticus) 1마리, 집오리 11마리 및 청둥오리

43마리로부터 모두 55마리의 이 흡충을 소장과 맹장으로부터 얻어 신종으로서 Cotylurus japon

icum Ishii, 1932라고 명명, 발표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Chu et al.(1973)은 1970년부터 1073년 봄까지 경상도, 경기도, 서울 지역

에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zonorhyncha)의 소장에서, Kim et

Hong(1975)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경남 일원에서 중 백로의 소장에서 검출하 다. 한편,

Chen et Cai(1985)은 중국 Hunan성의 한 13세 소녀에서 이 흡충을 검출하 다.

길이는 1.3~2.0mm로서 다소 수축된 경부에 의하여 컵 모양의 전체부(0.50-0.86×0.42-

0.62mm)와 후체부(0.80-1.14×0.44-0.62mm)로 나누어진다. 원형 구흡반(지름

0.10~0.16mm)은 전체부의 배면 전단에 있으며, 원형 복흡반(지름 0.14~0.18mm)은 구흡반의

0.2~0.3mm 뒤에 있다. 조직융해구의 길이는 전체부의 것과 거의 같으며, 전체부의 후부에서 시작

하여 전단의 안쪽에 개구한다. 조직융해구의 근부에는 조직융해샘 집단이 있다. 소화 기관은 입에서

시작하며, 구형 인두(지름 0.04~0.06mm)는 구흡반에 닿아 있으며, 짧은 식도는 복흡반 앞에서 좌



학술자료
Ⅲ

92● 한수의사회지 ㅣ 2011. 01

우로 갈라져 장의 양쪽 맹관으로 이어진다. 맹관은 후체부로 들어가 구부러져 후단 부근에서 그친

다. 생식 기관은 모두 후체부에 들어있다. 크기가 거의 같은 2개의 구형 정소(세로 0.16~0.26mm,

가로 0.2~0.3mm)는 앞뒤에 있다. 두 정소에서 시작한 수정소관은 앞 정소의 앞쪽 복면에서 합쳐져

하나의 수정관으로 된 다음 뒤쪽으로 가서 그 끝은 음경으로 되어 생식강에 개구한다. 

앞 정소의 앞쪽에 붙어 있는 타원형 난소(세로 0.106~0.115mm, 가로 0.074~0.078mm)는 경부

로부터 0.10~0.16mm 떨어져 있다.

수란관은 뒤쪽을 향하여 가다가 두 정소 사이에 있는 멜리스샘 속을 거친 다음 자궁으로 되어 복면

을 향하여 가다가 다시 앞쪽을 향하여 경부 부근에서 회전하여 다시 뒤쪽을 향하여 가서 후단에 있

는 생식강에 개구한다. 생식강의 복면에 이 종의 특징인 근육질, 돌출성 흡반 비슷한 생식구가 있다.

생식 원추는 없다.

수란관에 연결된 라우러관은 난소의 배면에 개구한다. 난황소는 경부에서 후체부의 후단까지 복면

을 덮고 있다. 충란의 수는 적으며, 크기는 0.106-0.115×0.074-0.078mm이다. 한쪽 끝에 난개

가 있다.

그림 4. 오리주걱흡충의모식도

A 전체표본, 측면 B 교접낭

약어설명: ga 생식강,  gb 생식구,  그림 2 참조.

A B

ad

hg

v

o

t

eg
ga

t

me

gb

ga

vs

in

p

os



야생 조류 및 포유류의 주걱흡충과 흡충 2 ■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93

Cotylurus Szidat, 1928속에는 여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 Cotylurus cor-

nutus (Rudolphi, 1808)가 이 종과 매우 비슷하지만 몸의 길이, 정소의 모양, 충란의 크기 등이 다

르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Stagnicola, Lymnaea, Physa 및 Heligsoma속에 속하는 담수산 패

류에서 꼬리유충이 유출되며, 이는 같은 패류 숙주에서 피낭하여 4-배상형 유충이라고 알려진 특별

한 피낭유충으로 된다. 사람은 이 4-배상형 유충에 감염된 패류를 섭식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다

(Fried et al., 2004).

GGeennuuss AApphhaarryynnggoossttrriiggeeaa CCiiuurreeaa,, 11992277

인두와 가성 흡반이 없다. 전체부의 모양은 다양하며, 측부 팽 부도 없다. 후체부는 원주상 내지 술

잔 모양이다. 정소들은 보통 많이 분엽되어 있다. 난황소는 교접낭 벽뿐만 아니라 조직융해구까지

뻗쳐있다. 생식 원추는 그 고유 근육 벽에 의하여 실질로부터 다소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며, 자궁과

사정관이 합쳐져 그 3분의 앞 부위에 형성된 암수공통생식관을 둘러싸고 있다. 백로과 때로는 다람

쥐과의 장에 기생한다. 

5. 그라시아주걱흡충 Apatemon graciai Tubangui, 1933

이 흡충은 Tubangui(1933)에 의하여 필리핀에서 왜가리의 한 종인Herodias timoriensis로부터

최초로 발견, 보고된 다음 Yamaguti et Asada(1924)에 의하여 1937년 6월에 만주 길림성에서 몽

골밭다람쥐(Citellus mongolicus)의 소장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바 없지만 러시

아에서도 왜가리의 한 종인 Herodias garzetta로부터 보고된 바 있으므로 면 하게 관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몸은 배면 쪽으로 구부러져있으며, 길이 3~3.5mm이다. 전체부는 방광 모양이

며, 크기는 1.1-1.25×0.75-1.21mm이며, 앞쪽에 다소 축소된 틈이 있으며, 뒤쪽은 강하게 긴축

되어 있다. 거의 원주상 후체부의 크기는 1.85-2.25×0.92-1.1mm이며, 배면은 평평하거나 정소

가 있는 곳은 약간 불룩하며, 자른 것과 같은 후단은 축소되어 있다. 전 및 후체부 길이의 비는

1:1.5~2.0이다. 조직융해구의 엽들은 엷은 조각이며, 전체부의 전단까지 뻗쳐있다. 거의 전단에 있

는 구흡반의 크기는 100-126×135-150μm이며, 전체부의 중앙 또는 그 약간 뒤에 있는 복흡반의

지름은 0.200-0.225mm이다. 인두는 없다. 가로가 길쭉한 조직융해샘 집단의 크기는 0.15-0.25

×0.25-0.30mm이며, 전 및 후체부의 연결점에 있다. 오디 비슷한 거의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정소

들은 앞뒤에 닿아 있으며, 크기는 0.5-0.6×0.55-0.80mm이다. 후부 배면이 쑥 들어간 다소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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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난소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비스듬히 놓여있으며, 크기는 0.16-0.25×0.31-0.38mm이

다. 생식 원추는 탁월하지 않으며, 생식강에는 넓은 종말 공이 있으며, 그 기저부에는 근육질 생식구

가 없다. 전체부에 있는 공동의 기저부에 복흡반의 뒤에서 나타나는 난황소를 형성하는 한 쌍의 육

엽(fleshy lobes)이 있다. 거기에는 난황소의 소포들로 차 있다. 난황소는 복흡반 뒤 한 쌍의 육엽과

후체부의 난소 앞 부위에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충란의 크기는 84-96×60-66μm이다. 

위에서 기술한 정소와 난소의 계측치는 Tubangui(1933)와 Dubois(1938)의 것들보다 작지만 종

숙주가 조류 신 다람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5. 그라시아주걱흡충전체표본, 측면의모식도

약어설명 : adl 조직융해구의두엽, l 라우러관, ga 생식강, vl 난황소육엽, 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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