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 Vol. 49_No.2  February   2013 123Vol. 49_No.2  February   2013

S
C
I
E
N
C
E

한국산 향어(이스라엘잉어)에 발생한 기생충 - 2
Parasites found from Israel carp(Cyprinus carpio nudus) in Korea

이 재 구
수의기생충학 박사, 전북대학교 명예 교수

jkcrhee@hanmail.net

김 현 철
수의기생충학 박사, 강원대학교 교수

advs@kangwon.ac.kr

- 지난호에 이어 -

3.  물고기거머리 Trocheloibdella sinensis 
Blanchard 1896
이 거머리는 동물 계통분류학상 환형동물문(Phylum; 

Annelida), 거머리강(Class; Hirudinea). 문질목(Order; 

Rhynchobdellea), 물고기거머리과(Family; Piscicolidae)에 

속한다.

담수어류에 기생하는 거머리강의 주요 목 분류 키이

1.  전흡반이 없다. 복면에 강모가 있다. …………원시질아강

(Archihirdinea) ……………… 모질목(Acanthobdellea)

2.  전흡반이 있다. 몸의 전단에 강모가 없다. …진정질아강

(Euhirudinea) …………… 인두는 문으로 변형되어 있다. 

 ………………문질목(Rhynchobdellea Blanchard, 1894)

문질목의 과 분류 키이

충체는 33개의 원체절로 되어 있다, 전흡반이 있으며, 후

흡반은 7개의 원체절로 되어 있다. 완전 원체절에는 2-14개

의 체환이 있다. 장관 주위 원체강의 양쪽 체절 부분은 퇴화

되었다. 인두는 근육질이 돌출하는 문으로 변형되었다. 장관

에는 짝을 이루는 맹낭 돌기가 있다. 정낭은 다수의 체절 부

분으로 나누어졌다.

1,  충체는 편평하고 옆 돌출부는 없다. 전흡반은 인접한 몸의 

나비를 넘지 않고 그 경계는 약간 눈에 띤다. 완전 원체절

은 많은 종에서 3개의 체환으로 되어 있다. 

 …………………………………………… Glossiphonidae

2.  충체는 긴 원통 모양 또는 짧고 두꺼우며, 목과 몸통은 다

소 명확하게 구분된다. 몸통 의 양쪽을 따라 체절에 옆 동

출부가 있는데 어떤 종에서는 이들이 작아서 겨우 눈에 띨 

정도이다. 전흡반은 인접한 몸의 나비 보다 현저하게 넓으

며, 원반 모양이며, 한 쌍의 안 점이 있지만 한쪽의 것이 보

다 크다. 후흡반에 유안점이 있다. 완전 원체절은 3-14개

의 체환으로 되어있다. 

 ………… Piscicolidae Johnston, 1865(물고기거머리과)

물고기거머리과의 주요 속 분류 키이

1(2)  충체는 짧으며, 매우 두껍다, 때로는 목과 몸통으로 분

화되어 있다. 크게 성장한 것은 큰 옆 돌출부를 지니고 

있으며, 후흡반에 유안점이 없다. 작은 것은 비교적 발달

이 불량한 옆 돌출부가 있으며, 후흡반에는 유안점이 있

다, ………………………Trachelobdella Diesing, 1850

2(1)  충체는 긴 원통 모양이며, 두껍다. 목과 몸통은 명확하

게 분화되어 있다. 옆 돌출부는 작거나 또는 겨우 눈에 

띨 정도이다. 후흡반에 유안점이 있다(에외로 1개).

3(4)  몸의 표면은 꺼칠하다. 피부 유두는 몸의 후단 배면에 

특히 발달되었다. 후흡반과 몸의 경계는 그다지 명백하

지 않고 충체의 직선적인 연장물로서 후방을 향하고 있

다. …………………………………………Codonobdella

4(3)  몸의 표면은 평활하다. 후흡반과 충체와의 경계는 명확

하며, 복면에 대하여 밀착되어 있다.

5(6)  충체는 두껍다. 충체 전부는 후부보다 현저하게 좁다. 

옆 돌출부는 작다. 후흡반에 유안점이 있다(예외로 1개). 

후흡반은 매우 크거나(그 지름이 전흡반의 2-3배) 또는 

평균 크기(전흡반의 1.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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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stobranchus

65)  충체는 원통 모양으로서 다소 두껍다. 충체 전부의 나비

는 후부의 것보다 조금 좁다. 옆 돌출부는 매우 작아서 겨

우 눈에 띤다. 후흡반에 유안점이 있다. 후흡반은 평균 크

기이다(그 지름은 전흡반의 1.5배). ……………Piscicola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원도 춘성군 서면 현암리 소재 호

림수산 향어 친어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12년생 향어

(체중 6-8kg) 39마리 중 36마리로부터 132마리의 물고기

거머리를 1986년 4얼 7일에 검출하였다. 향어 한 마리 당 

1-13(5-6)마리의 충체가 기생하였으며, 공동 사육중인 초

어(Ctenopharyngodon idellus)에는 전혀 감염되지 않았다. 

이 양식장은 그 밑바닥에 모래, 자갈, 퇴적물이 깔려있으며, 

수심 1-1.5m인 약 200평의 노후한 연못이다. 인공적으로 

충체를 박리할 때 근육층까지 떨어져 나올 정도로 새개의 안

쪽에 큰 후흡반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고착되어 있다. 

짧고 두꺼운 몸은 검은 색에 가까운 진한 갈색이며, 복부는 

약간 흰색을 띠고 있다. 몸은 작고 좁은 전부(목)와 크고 나

비가 넓은 후부(몸통)로 구분되어 있으며, 몸의 양쪽에는 각

각 11개의 구형 옆 돌출부가 있다. 충체의 전단은 다소 경계

가 명확한 전흡반으로 그치며, 후단은 잘 발달한 후흡반으로 

변형되어 있다. 70% 알코올로 고정한 충체를 0.5% 크롬산수

용액으로 처리하여 관찰하면 원체절에 있어서 체환의 최다수

는 14개이며, 다시 작은 溝條로 분절되어 있다. 신경 계통은 

뇌신경절과 복측신경집강으로 되어있다. 복측신경집강의 전

방 신경절 4개는 인두위의 신경절 집단에 합류하지만 그 후

방 신경절 8개는 후흡반의 신경절 집단에 합류한다. 피부 감

각기가 있으며, 몸의 전단이 있는 전흡반에 안점이 있다.

순환기 계통은 축소되어 있으며, 배설 기관은 체절에 짝으

로 배치되어 있는 後腎管이다. 소화 기관은 구강, 인두, 식

도, 위, 장, 직장으로 이어진다. 숙주의 표피로부터 흡혈하는

데 이용되는 구강은 인두 주위에 후방을 향하여 확대되어 있

는 가동적 근육질의 管(吻)이다.

생식 기관은 암수한몸이다. 수생식기는 충체 중앙의 체절

에 배치되어 있는 정낭(4-12짝)이다. 정낭에서 나온 수정소

관은 좌우의 수정낭으로 나누어져 위의 앞 수준선에서 저정

낭을 형성하여 근육질 사정관으로 이행한다. 사정관의 말단

부는 다수의 선을 지니고 있는 生殖窩를 형성한다. 암생식기

는 2개의 난낭과 수란관으로 되어있으며, 이 관들은 합류하

여 밖으로 열려있는 짧은 질을 형성한다. 생식와에서 형성된 

정자의 부대인 精包는 상대방의 체내에 정착하여 정자는 자

극전도계를 통하여 난낭으로 들어간다.

충체를 크기에 따라 구분하면 대형 8,3%(11마리), 중

형 66.7%(88마리), 소형 25.0%(33마리)이다. 대형의 크기

는 32.0-42.0(35.06)x11.3-21.0(17.99)mm, 중형 25.0-

32.0(28.77)x7.0-20.3(15.44)mm, 소형 18.0-25.0(22.74)

x7.0-18.0(12.23)mm이다.

전흡반의 크기는 대형 2.9-3.3(3.11)x2.6-3.4(2.93)

mm, 중형 1.8-3.1(2.63)x1.9-3.1(2.46)mm, 소형 1.5-

2.4(1.84)x1.3-2.2(1.65)mm이며, 전흡반에는 2쌍의 안

점이 있다. 후흡반의 크기는 대형 5.6-7.7(7.0)x5,7-

8.4(7.51)mm, 중형 3.4-6.9(5.58)x3.9-8.4(6.08)mm, 소

형 3.4-4.4(3.75)x3.4-5.0(4.12)mm이다. 후흡반에 유안점

이 없다.

옆 돌출부의 크기는 표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쌍의 

것은 두 번째 쌍의 것보다 작으며, 두 번째 쌍 내지 다섯 번째 

쌍의 것이 가장 크고 여섯 번째 쌍 내지 열한 번째 쌍의 것은 

몸의 후단에 갈수록 현저하게 점점 작아진다(Rhee, 1986; 

李, 1986b). 

표 1. 옆 돌출부의 크기(mm)

옆 돌출부 1 2 3 4 5 6 7 8 9 10 11

대형 2.9-3.4 3.0-4.0 3.0-4.0 3.0-3.8 3.0-3.7 2.8-3.6 2.7-3.5 2.3-3.3 2.2-2.8 1.8-2.8 1.5-2.5

(3.09) (3.46) (3.45) (3.37) (3.34) (3.22) (3.11) (2.81) (2.59) (2.33) (2.08)

중형 1.8-3.1 2.0-4.0 2.1-4.0 2.0-3.8 2.1-3.7 2.0-3.6 1.5-3.5 1.5-3.1 1.0-3.1 1.0-2.8 0.8-2.2

(1.8) (3.08) (3.06) (3.04) (2.96) (2.87) (2.73) (2.45) (2.30) (2.15) (1.96)

소형 1.4-2.5 1.6-3.0 1.6-3.1 1.7-3.2 1.6-3.0 1.4-2.9 1.3-2.8 1.2-2.8 1.0-2.4 1.0-2,4 0.5-2.0

(1.75) (2.09) (2.07) (2.01) (1.96) (1.89) (1.65) (1.62) (1.49) (1.38) (1.11)

 ◆ 괄호 안의 숫자는 평균값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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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물고기거머리이 전체 모양

4.  향어장포자충 Thelohanellus kitauei 
Egusa et Nakajima, 1981
이 원충은 동물 계통분류학상 점액포자충문(Phylum; 

Myxozoa), 점액포자충강 (Class; Myxosporea), 쌍각포

자충목(Order; Bivalvulida), 점액괴포자충과(Family; 

Myxobolidae)에 속한다. 

쌍각포자충목의 상과 분류 키이

쌍각포자충목(Bivalvulida Schulman, 1859)은 2개의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해수 및 담수어류에서 발견된다.

1(2)  극낭은 포자의 양쪽 극에 배열되어있다. 포자는 방사 대

칭이거나 다소 비대칭이다. ……… Bipolaria(쌍극상과)

2(1)  극낭은 일반적으로 포자의 양쪽 극에 배열되어 있지 않다. 

포자는 일반적으로 방사 대칭이다.

3(4)  극낭은 봉합면에 있다. 포자는 일반적으로 봉합면에서 

늘어난 모양으로 나타난다. 

 …………………………… Platysporea(편포자충상과)

4(3)  극낭은 봉합면에 대하여 수직면에 있다. 포자는 그 면에

서 크게 늘어난 모양으로 나타난다. 

 …………………………… Eurysporea(광포자충상과)

광포자충상과의 과 분류 키이

1(2)  아메바 모양의 胚에 요오드포가 있다. Myxobolidae 

Thelohan, 1892(점액괴포자충과)

2(1)  아메바 모양의 胚에 요오드포가 없다. Myxosomatidae 

Poche, 1913(점액체포자충과)

점액괴포자충과의 속 분류 키이

이 과에 속하는 종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극낭을 지니고 있

는 포자가 있다. 아메바 모양의 胚에는 요오드포가 있다. 어

떤 종에 있어서 포자각의 후단에 돌기 또는 사상물이 있다. 

관강 기생종을 포함한 Hoferellus속을 제외하고는 조직 기생

종이다.

1(2)  포자는 종축에 대하여 정중선 방향으로 이행한 하나의 

극낭을 지니고 있다. ………………… Thelohanellus

2(1)  포자는 2개 또는 희유하게 하나의 극낭을 지니고 있으나 

정중선 방향으로 이행하지 않는다.

3(4) 포자각에 돌기가 없다. ……………………Myxobolus

4(3) 포자각의 후단에 돌가가 있다.

5(6)  매우 긴 돌기가 1-2개 있다. 돌기는 포자의 후단 중앙

부에서 발생한다. ………………………… Henneguya

6(5)  2개의 짧은 돌기가 있다. 돌기는 포자의 후단 측면에서 

발생한다. …………………………………… Hoferellus

우리나라에 있어서 향어의 양식 사업이 절정에 이르고 있

던 1987년 7월에서 9월사이에 대청댐과 충주댐의 가두리 양

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2년생이상의 향어에 향어장포자충

에 의한 장포자충증이 발생하여 거의 모두 폐사한데 이어 

1988년7월부터 9월사이에도 대청댐, 충주댐, 안동댐, 소양

댐의 순으로 향어에 장포자충증이 발생하여 큰 경제적인 손

실을 가져 왔다(田 등, 1988; 李 1988; Rhee et al., 1990a). 

또한, 1992년 여름철에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소재 현대

수산의 향어 가두리 양식장에서도 장포자충증이 발생하였다

(Rhee et al., 1993).

한편, 호림수산 소양호 향어의 가두리 양식장에 있어서 장

포자충증의 연도별 발생 상황은 초년도인 1988년도에는 폭

발적으로 발생하여 대부분의 향어가 폐사하였는데 다음 해인 

1989년도에는 그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3년째인 

1990년도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다(Rhee et al., 1990a).

최근에 이르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에 있는 한 연못 양식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장포자충증에 감

염된 향어의 장에서 종류를 적출, 포자를 분리하여 분자생물

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향어장포자충이 동정된 바 있다(Se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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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형에는 관상형과 구형이 있다. 중요한 관상형은 관 모

양의 구조가 복잡하게 구부러져 서로 엉켜서 신장되어 때로

는 지름이 수 cm에 이르는 큰 괴상물인 종류를 형성한다. 구

형은 지름 30-35μm의 미소한 2포자성 영양형으로서 그 것

의 기생으로 인한 자극에 의하여 형성된 육아조직 속에 있다. 

이 영양형에 의해서도 종류가 형성되지만 그 크기는 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아서 그 지름이 수 mm에 불과하다.

종류를 절개하여 얻은 점주한 회백색 점액을 검경하면 성

숙 포자를 볼 수 있다. 포자는 표주박 모양이며, 하나의 극

낭을 지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포자가 포자벽으로부터 유

리되어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무색 투명의 포자를 확대시

킨 것과 같이 전단이 뾰족한 긴 난원형을 띠고 있는 풍선 비

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胞子

莢; sack)로 둘러싸여 있는 것과 포자와 이 주머니가 정점에

서 접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주머니의 막은 염산, 수

산화나트륨, 알코올, 열에 대한 내성이 있다. 포자협과 포자

각사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차있다. 포자협은 물 속에 살아

있는 포자에서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나 파라핀 절편의 H-E 

및 Giemsa 염색 표본에서는 그 대부분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포자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의 포자각이라고하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있다. 포자원형질에서 요오드 친화성 

공포가 명확하게 인정된다. 포자협의 크기 33.8±1.5x15.2

±1.01μm, 포자각의 크기 24.5±0.99x9.8±1.03μm, 극

낭의 크기 18.7±1.72x7.98±1.03μm, 극사의 길이 88.0

±18.63μm이다. 

시험관 속에서 포자를 0.45% 및 0.9% 생리식염수, 증류수 

그리고 Tyrode액에 현탁시켜 -70℃에 냉동 보존하면 거의 

모든 포자의 활성은 1,750일 동안 처음과 같이 유지된다. 그

리고 0.45% 및 0.9% 생리식염수 그리고 증류수에 현탁시켜 

5℃에 보존하면 각각 1,628일, 1,614일, 그리고 1,714일에 

모든 포자가 사멸한다. 또한, 위 현탁액들에 항생제를 첨가해

도 그 수명은 거의 같았다(Rhee et al., 1990b; 1994). 

그림 9. 점액포자충류 포자의 기본 구조 모식도 

약어 설명 :  N; 핵, ＰＣ; 극낭, ＰＦ; 극사, SL; 봉합선, SＰ; 포자 원형질, 

SR ; 봉합 융기, Ｖ; 포자각, ＶA; 액포, ＶＮ; 포자벽핵 

그림 10. 향어장포자충의 포자 모식도

향어의 치어기에 감염되어 다음해 여름에 발증하는 경우

가 많다. 만 1년생의 물고기에 있어서 7월 상순에 양귀비 씨 

알 크기의 황백색 점이 장관의 점막하직에 나타난다. 이 정

체는 포자 형성을 마친 2포자성 영양형과 이로부터 탈출하여 

점막고유층에 산재하는 포자군인 경우와 포자를 형성하지 않

은 초기의 관상 영양형인 경우이다. 모든 시발 부위는 장벽의 

외종주근층과 내륜주근층의 중간에 있는 교원섬유성 결합조

직이라고 생각되며, 장벽을 뚫고 점막고유층에 통하는 혈관

을 따라 발육함으르 점막하직에서 점막고유층에 이르기까지 

기생 부위를 확장킨다. 내륜주근이 외부 구성, 내부 지주, 영

양형 피포 등에 의하여 종류 형성에 관여하며, 종류의 기부는 

장벽에 견고하게 결합되어있다. 포자 형성을 마치게 되면 종

류는 석류 열매와 같이 파열되므로 매우 많은 수의 포자가 장

관 속으로 유출되어 항문을 거쳐 물 속으로 나오게 된다.

향어의 장포자충증을 예방, 치료하기 위하여 종류가 형성

되기 전인 7월 하순에 체중 500gm 향어에 매일 3.95mg의 

fumagillin을 한 달 동안 경구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다(Rhee et al., 1993).

그림 7.  파열된 정점을 보여주는 관상
형 종류

그림 8.  장점막하직 및 점막고유층에 
있는 초기단계의 미성숙 관상
형 종류의 횡단면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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