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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potential risk associated with zoonotic ascarid eggs in educational facilities and public 
playground in Seoul city, the sand samples collected from April to December in 2011 were examined 
with a fecal flotation method. Of 5,066 sand samples from 1,367 playgrounds tested, 12 sands from 
12 places (0.88%) had ascarid eggs. Sand samples in educational facilities were more contaminated 
(10/870, 1.15%) with the parasite eggs than those of public playground area (2/497, 0.4%). Fisher's ex-
act tests were used to make pairwise comparisons between which locations were more or less similar 
with regard to levels of contamination. We didn't fin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Most 
ascarid eggs detected were found in the Spring.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raise awareness of con-
tamination of playgrounds by potentially infectious ascarid 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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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반려동물과 야생고양이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이 

자주 접하는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서 중요

시되는 인수공통기생충병은 개와 고양이의 분변으로 

배출될 수 있는 개회충(Toxocara canis), 개작은회충

(Toxascaris leonina)과 고양이 회충(Toxocara cati)의 

함자충란(제2기자충함유; 감염력이 있는)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회충감염증이다(Kang 등, 2006; Lee, 
1987; Reotutar, 1990; Schantz and Glickman, 1979). 회
충의 함자충란을 사람이 먹게 되면 유충내장이행증

(Visceral Larva Migrans: VLM)이라 명명되는 증상을 

일으킨다. 함자충란에서 부화된 유충이 사람의 소장

을 뚫고 간, 신장, 폐, 눈, 근육조직 등 여러 기관으로 

이행하여 쇠약, 복통, 다양한 알러지 증상을 발현하

며, 또 눈으로의 이행은 실명을 유발할 수 있고, 두뇌

로 이행하면 간질양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Kang 등, 
2006; Lee, 1987; Reotutar, 1990; Schantz and 
Glickman, 1979).
  실제로 사람에게서 회충감염증은 생검이나 실험실

적 진단방법으로 확진하기 어렵고 또 감염이 전신으

로 퍼진 경우에는 생검에 의해 충란을 확인하기가 힘

들어 보고가 드문 편이지만 보고된 것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otutar, 1990; 
Schantz and Glickman, 1979). 우리나라의 경우도 눈에 

감염된 개 회충증에 관한 감염실례가 새롭게 보고되

고 있어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Park 등, 
1999; Chung 등, 2000; Lee 등, 1982; Park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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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scarid eggs (×400). Right after excretion (left), embryo-
nated egg (right).

  개와 고양이의 분변으로 배출되는 회충의 충란은 

두꺼운 충란껍질과 특수한 난각구조로 다른 기생충

란에 비해 생존력이 강하여 다른 종류의 기생충란이 

모두 죽는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Dubin 등, 
1975; Reotutar, 1990; Schantz and Glickman, 1979). 이
런 이유로 토양에 방치된 개와 고양이의 분변이 시간

이 지나 형태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회충의 충란은 

주변의 토양에 살아남아서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고양이들은 분변을 땅에 파묻는 습성이 

있어 토양에 회충란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Dubin 
등, 1975).
  이로 인하여 기생충에 감염된 개나 고양이의 배설

물에 의하여 공원, 어린이놀이터, 교육시설 등 사람

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오염은 공중보건학적으

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

은 공원, 학교 등의 모래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가 많으며 어떤 어린이들은 이식증 습성 때문에 또는 

모래놀이 후 손을 씻지 않으므로 회충에 감염될 기회

가 많다(Dubin 등, 1975). 그러므로 어린이 놀이터의 

토양에서 회충의 충란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공

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각 지역의 교육시설과 어린

이공원을 중심으로 놀이터 모래에서 회충의 충란을 

조사함으로써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교육시설(유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어린이

공원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우상, 우하, 좌상, 좌하, 가
운데의 표층부(0∼3 cm)모래를 채취하였다. 

검사방법

  모래에서 회충의 충란을 검출하기 위하여 포화식

염수(specific gravity 1.13)를 이용한 부유법을 사용하

였다. 먼저 채취한 100 g의 모래를 골고루 잘 섞은 후 

그 중 50 g의 모래를 비이커에 넣고 포화식염수를 붓

고 설압자를 이용하여 잘 섞어 주었다. 부유물을 제

거하기 위하여 100 mesh로 한번 걸러준 후, 50 mL 

cornical tube에 부어 30분간 방치하였다. 30분 후 상

층액을 cover slip에 옮긴 후 광학 현미경(×100, ×400, 
×1,000)으로 검경하였다.

데이터 처리 및 유의성 분석

  시료 채취의 시설별로 통계적 유의수준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SPSS (IBM SPSS Statistics ver.21-32bi-
tuar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Fisher’s exact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유의수준=5%).

결    과

회충의 충란 검출률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교육시설과 어

린이공원 총 1,367개소의 모래 5,066건을 대상으로 

회충류인 T. canis, Toxos. leonina, T. cati의 충란을 검

사한 결과 12개소의 모래 12건에서 회충의 충란(Fig. 
1)이 검출되어 0.88%의 검출률을 보였다.

월별 회충란 검출률 

  회충란이 검출된 12개소의 월별 검출률은 Table 1
과 같았다. 계절적으로는 4월 10%, 5월 2%, 6월 0.6% 
순으로 충란이 검출되어 봄에만 검출되었고, 다른 계

절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시설에 따른 회충란 검출률

  어린이 공원과 교육시설의 검출률은 Table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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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ection of ascarid eggs monthly

 Months 
Total

4 5 6 7 8 9 10 11 12

No. examined 70 144 328 113 48 91 323 178 72 1,367
No. positive 7 3 2 0 0 0 0 0 0 12 (0.88%)

Table 2. Prevalence of ascarid eggs in sands from different areas

Facilities
Number of

Examin Detection (%)

Public playground 497 2 (0.4)
Educational Kindergarten* 183 2 (1.1)

Elementary 370 4 (1.1)
Middle 173 2 (1.12)
High 133 2 (1.5)
Special 11 0 (-)
Subtotal 870 10 (1.15)

Total 1,367 12 (0.88)

*Playground within school zone. †Fisher’s exact test. 1. P=0.229, ＞0.05
(public playground and educational facilities). 2. P=0.971, ＞0.05 
(educational facilities).

았다. 어린이 공원과 교육시설은 각각 0.4%와 1.15%
의 검출률을 나타내어 약간의 차이를 보였고 교육시

설의 경우 유치원 1.1%, 초등학교 1.1%, 중학교 

1.12%, 고등학교 1.5%, 특수학교 0%의 검출률을 보

였다. 
  어린이공원과 교육시설간의 Fisher 검정결과 P=0.229 
값이 도출되어 유의수준 5% (P=0.05)보다 높은 값으

로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시설끼리의 검정결과에서

도 P=0.971값으로 유의수준 5% (P=0.05)보다 높은 값

으로 시설간의 유의적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린이공원과 교육시설간의 검출률의 

차이가 교육시설간 검출률의 차이보다 크기는 했지

만, 이 두 경우 모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고    찰

  사람에게 회충감염증의 주원인은 회충에 감염된 

개와 고양이의 분변에 오염된 토양의 충란의 섭식에

서 기인한다는 많은 보고가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의 토양에 대한 공

중위생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모래나 흙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며, 
흙을 먹는 이식증을 가진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항상 

회충란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실 예로 영국에서 

각지의 공공장소에서 800건의 토양시료를 검사한 결

과 회충의 충란이 24.2% 검출되었으며, 특히 오염된 

공원 근처에 살던 어린이가 회충에 감염되었다고 보

고한 사례가 있다(Borg and Woodruff, 1973). 그 외의 

나라에서도 공공장소의 토양에 회충란의 오염에 대

한 여러 가지 결과가 보고  되고 있으며(Dada and 
Lindquist, 1979; O'Lorcain, 1994; Paul 등, 1988; Schantz 
and Glickman, 1979; Santarem 등, 1998; Shimizu, 1993; 
Tsuji 등, 1996; Uga, 1993), 국내에서는 Jo 등(2001)이 

서울시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회충란의 검출률을 조

사한 바 있다(Jo 등, 2001). 
  이번 조사에서 총 1,367개소의 모래 5,066건을 검

사한 결과 12개소의 놀이터(0.88%)의 12건의 모래에

서 회충의 충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2000년 7.3%, 
2001년 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이러한 결

과는 2001년 이후 공중보건과 회충란의 감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모래 교체 등의 조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월별 검출률을 보면 4월 검출률이 가장 높고 시간

이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이것은 봄(4월, 5월, 6월)부
터 기온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반려동물과의 외출이 

많아지면서 검출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7월 이후

에 검출되지 않은 것은 고온에 노출된 충란의 변성이

나 소나기에 의하여 소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Shimizu, 1993). 
  시설별 검출률의 차이에서는 비록 낮은 수치이지

만 어린이 공원보다 교육시설의 검출률이 높이 나타

났는데 이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더 많은 생활을 하는 

교육시설에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1년의 실험에서 

검출된 충란은 모두 표층부 모래(0∼3 cm)에서 발견

되었기 때문에, 채취 시점부터 심층부의 모래는 채취

하지 않았다. 이는 심층부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숙주에게 감염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충란이 존재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

라 회충의 박멸을 위해서는 놀이터 모래의 표층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서울시내의 어린이 공원 및 교육시

설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회충란에 오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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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꾸준히 예방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개나 고양이가 감염되어 충란을 체외로 

배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기

적인 구충제 투여를 실시해야 하며, 체외로 배출된 

충란에 의해 오염된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바꾸거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개나 

고양이의 출입에 의한 재오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

에 제일 중요한 방지대책은 근본적으로 개나 고양이

의 배설물로 인해 공공장소가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

이다.
  공공장소에 출입할 경우, 축주가 개의 배설물을 위

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봉투를 준비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린이 공원 및 교육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결    론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교육시설과 어

린이공원 총 1,367개소의 모래 5,066건을 대상으로 

회충란류인 T. caris, Toxos. leonia, T. cati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개소의 모래 12건에서 회충란

류가 검출되어 0.88%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시설별로 

검출률을 비교해 보면 어린이 공원과 교육시설이 각

각 0.4%와 1.15%로 나타났다. 어린이 공원과 교육시

설 모두 과거에 비해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

지는 회충란에 오염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꾸준

히 예방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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