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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is an emerging disease characterized by fever and 
thrombocytopenia. Haemaphysalis longicornis ticks comprise the major population of ticks in the envi-
ronment and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ain vector for SFTS virus (SFTSV). Here 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of ticks carrying SFTSV collected from the environment using the dragging or sweeping 
methods during April∼October 2015 in Jeollanam-do, Korea. Sampling was taken from Songjeong, 
Omi, Bangkwang, Sandong areas in Jiri walking trails. Among the total 3,869 ticks collected, 3,823 
ticks (98.8%) were H. longicornis, 41 (1.1%) were Amblyomma testudinarium, and 5 (0.1%) were 
Ixodes nipponensis. Classification results by regional groups of H. longicornis indicated that 1,613 ticks 
were collected in Sandong, 1,190 ticks in Omi, 603 ticks in Bangkwang, and 417 ticks in Songjeong. 
In monthly distributional studies of H. longicornis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ges, nymph (325 
ticks) was collected from May to October, 94% of larvae from April to June, and 94% of adult from 
June to August. These results showed the different dominant stage of ticks according to seasons. 
However, no SFTSV-specific gene was detected in 3,823 ticks of H. longicornis, 41 of A. testudinarium 
and 5 of I. nippo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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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

bocytopenia syndrome, SFTS)은 중국에서 2011년에 보

고된 매개체 감염병이다(Yu 등, 2011). 일본은 2013년 

1월말에 첫 감염 사망사례를 발표한 이후에 과거 추

적 조사로 2005년부터 2012년 동안 8건을 추가 확인

하였으며 2013년 4월 이후 환자 감시를 통하여 총 40

명의 환자를 보고하였다(Takahashi 등, 2014). 우리나

라에서 첫 환자 확인은 2012년 8월에 고열과 심각한 

혈소판감소증을 보인 의사환자가 4일 후 다발성 장

기부전으로 사망한 예였으며 이 환자의보관 검체에

서 2013년 5월 최초로 진단(Kim 등, 2013)한 이후 

2013년 36명(17명 사망), 2014년 55명(16명 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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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되었다. 2013년에 전남지역에서는 환자 5명이 발

생되어 1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KCDC, 2014).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

정된 SFTS의 주요 임상증상으로는 38oC 이상의 발

열, 소화기 증상인 구토, 설사, 식욕부진, 림프절 비

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

나며, 잠복기는 약 1주∼2주이다.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고, 치사율은 12%∼3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im과 Oh, 2014). 

  국내에서 분포하는 진드기 종류는 2과 7속 37종이

며, 털진드기 종류는 14속 44종이다. 참진드기가 매

개하는 병원체 중에는 Severe Fever Thrombocytopenia 

Syndrome Virus (SFTSV)와 Anaplasma, Ehrlichia, 

Borrelia 등이 있고(Kim 등, 2006), 참진드기 종에 따

라서는 진드기마비증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 참진드

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를 

포함하여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

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 등이 있으며 주로 4월∼

9월에 많이 채집된다. 진드기 종류 중 한국을 포함하

여 중국, 몽골, 일본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오랫동안 

서식해 온 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피참진드기가 

9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SFTSV의 주된 매개체라고 보고되어 있다(Kim 등, 

2011; Chong 등, 2013). 

  작은소피참진드기의 형태학적 특징으로는 수컷의 

촉지 제 3절(palpal segment III)은 등쪽으로 거슬러 뻗

은 가시돌기(dorsal retrograde spur)를 가지고 있으며, 

촉지 제 2절(palpal segment II)은 위와 같은 돌기가 없

고 복후방의 가장자리가 약간 볼록하다. 촉지 제 3절

(palpal segment III)은 중앙에 등쪽으로 거슬러 뻗은 

가시돌기(dorsal retrograde spur)를 가지고 있다. 암컷

의 경우 촉지 제 3절(palpal segment III)은 수컷과 마

찬가지로 등쪽으로 거슬러 뻗은 가시돌기(dorsal ret-

rograde spur)를 가지고 있고 촉지 제 2절(palpal seg-

ment II)은 외측 양 옆으로 어느 정도 돌출되어 있다. 

촉지 제 3절은 중간정도의 복측 가시돌기(ventral 

spur)를 가지고 있다(Yamagutsi 등, 1971). 성장발육별

로 흡혈하기 전의 암컷에 비해서 흡혈 후의 암컷의 

크기는 100배 이상으로 커지는 반면 수컷은 3∼4배 

밖에 커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oulsby, 1982). 

  지리산은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었고, 지

리산 둘레길은 총 285 km 22구간이 조성되었다. 지리

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개 시ㆍ군(남원시ㆍ함양군ㆍ산청군ㆍ하동

군ㆍ구례군)에 걸쳐있으며, 구례군은 5개면(송정ㆍ방

광ㆍ용방ㆍ산동ㆍ오미)에 걸쳐 7개 구간 88 km로 조

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의 이용이 많은 전라

남도 구례지역의 둘레길(송정ㆍ방광ㆍ산동ㆍ오미)에

서 진드기 서식지로 추정된 숲길, 옛길, 고갯길, 농로

길, 생태학습장 등을 선택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진드

기를 채집하였고 채집된 진드기의 종을 분류 동정하

여 시기별 및 장소별 분포특성을 조사함과 동시에 진

드기에서의 SFTSV 검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SFTS 

발생에 대비한 예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참진드기 채집 

  진드기 채집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리산 

둘레길에서 구례군에 위치한 산동(35o18'30.4"N 127o 

26'18.7"E), 방광(35o15'56.2"N 127o28'24.1"E), 오미(35o 

12'22.9"N 127o30'55.4"E), 송정(35o12'01.0"N 127o34'21.0"E)

의 4구간에서 진드기 서식지로 예상되는 숲과 야산, 

산기슭, 습지, 잡목 숲, 둘레길 옆 덤불 숲, 숲길과 산

책 중 휴식하기 좋은 공간(잔디밭, 묘지주변 잔디) 등

에서 진드기를 채집하였다. 진드기 채집방법으로는 

융으로 덤불을 쓸어내는 방법(Flag method)과 Dryice 

fogging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채집한 진드기는 습

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한 Conical tube (50 

mL)를 이용하여 물에 적신 솜을 넣고 실험에 사용할 

때 까지 냉장보관(4oC)하였다(Yun 등, 2014). 

참진드기의 형태학적 분류와 생활사 구분

  참진드기의 형태학적 분류는 실체현미경(Zeiss, Ger-

many)을 이용하여 Yamagutsi 등(1971)이 제시한 방법

에 따라 분류 동정하였다. 성장발육별 분류는 Soulsby 

(1982)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참진드기 유제액 제조

  유제액은 2.8 mm stainless-steel bead가 들어있는 분

쇄용 튜브에 600 L의 buffer를 넣고, 참진드기의 유

충은 최대 50개체, 약충은 최대 30개체, 성충의 경우 

최대 5개체씩 성숙단계별, 종별로 구분한 후 pooling

하였다. Buffer는 멸균된 phosphate-buffered saline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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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ticks collected from four regions in Jiri 
walking trails of Jeollanam-do, 2015

Regions

Species of ticks

TotalHaemaphysalis
longicornis 

Amblyomma
testudinarium

Ixodes
nipponensis

Songjeong 417 17 0 434
Omi 1,190 6 1 1,197
Bangkwang 603 7 1 611
Sandong 1,613 11 3 1,627
Total 3,823 41 5 3,869

Table 2. Developmental stages of Haemaphysalis longicornis 
collected from the four regions in Jiri walking trails of Jeollanam-do, 
2015

Regions
Ticks 

Number
Larvae Nymph Adult

Songjeong 417 15 382 20
Omi 1,190 60 1,016 114
Bangkwang 603 231 364 8
Sandong 1,613 436 1,145 32
Total 3,823 742 2,907 174

7.0) ＋10% fetal bovine serum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penicillin (500 IU/mL, GIBCO BRL)

과 streptomycin (500 g/mL, GIBCO BRL)를 이용하였

고, 분쇄용 tube는 Hard Tissue Griding MK28R (Bertin 

Technology, Bretonneux, France)를 사용하였다. 분쇄기

는 Precellys 24 tissue homogenizer (Bertin Technologies, 

Bretonneux, France)를 이용하여 6,000 rpm으로 25초씩 

2회 분쇄하고, 분쇄된 진드기 유제액은 10,000 rpm에

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시험액을 제조하였다.

참진드기로부터 RNA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NA추출은 Gene-spin Viral DNA/RNA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South Kore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분리하였다. 즉, 

SFTSV의 특정 유전자인 Medium Segment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 처리한 시료 200 L를 1.5 mL 

tube에 옮겨 15초간 vortex하고 상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RNA를 분리하였다. M절편 유전자 검출 방법으로 

RT-PCR은 primer set (5'-GATGAGATGGTCCATGCT 

GATTCTAA-3', 5'-CTCATGGGGTGGAATGTCCTCAC- 

3') (Ham 등, 2014)을 이용하여 DiaStar 2X OneStep 

RT-PCR Pre-Mix Kit (SolGent, Daejeon, South Korea)

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즉 2X OneStep RT-PCR 

Pre-Mix 15 L, Primer Forward (10 pmol/L) 1 L, 

Primer Reverse (10 pmol/L) 1 L, Template RNA 5 

L, DW 8 L, Final volume 30 L로 PCR 반응액을 

제조하였다. PCR 조건은 Pre-denaturation (95oC/15 

min)한 후, Amplification (95oC/20 sec, 58oC/40 sec, 

72oC/30 sec)을 35 cycle 하고, 72oC에서 5분간 Final 

Extension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의 확인여부는 2% 

agarose 겔(1X TAE buffer)에 PCR 반응액 3 L씩 6X 

loading buffer와 섞어 loading하여 100 V로 40분간 전

기영동한 후 밴드의 유무를 gel image analyzer인 

MiniBis-Pro (Shimadzu, Kyoto, Japan)로 확인하였다. 

산물의 크기는 1 kb DNA Ladder (Invitrogen, Carlsbad 

CA, USA) 5 L (500 ng)를 사용하였고, 질병관리본

부에서 분양받은 SFTSV를 양성대조로 이용하였고 

음성대조로는 반응물에 template DNA를 넣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다.

결    과

참진드기의 지리적 분포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리산둘레길 구례지역 

4개 지점에서 진드기를 채집한 결과 총 3,869마리의 

진드기를 채집하였다. 작은소피참진드기가 3,823마리

(98.8%)로 대부분이었고, 뭉뚝참진드기가 41마리, 일

본참진드기가 5마리 채집되었다. 작은소피참진드기

는 산동(1,613마리)과 오미(1,190마리)지역에서 많은 

수가 채집되었고, 방광과 송정에서 각각 603마리, 

417마리로 적게 채집되었다(Table 1). 채집된 3,823개

체의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유충 742마리, 약충 2,907

마리, 성충 174마리로 동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산동

면을 지나는 둘레길에서 채집된 1,613마리 중 유충이 

436마리, 약충 1,145마리, 성충 32마리로 가장 많이 

채집 되었고, 그 다음으로 오미면에서 채집한 1,190

마리는 유충 60마리, 약충 1,016마리, 성충 114마리 

채집되었다. 방광면은 저수지 주변과 예술인의 마을 

뒤편 둘레길에서 채집한 603마리 중 유충 231마리, 

약충 364마리, 성충 8마리가 채집되었고, 송정지점에

서 채집한 417개체에서는 유충 15마리, 약충 382마리, 

성충 20마리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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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sults of amplification of SFTSV RNAs by RT-PCR 
from the pooling ticks collected from the four regions in Jiri walking 
trails of Jeollanam-do, 2015. Lane 1 show molecular weight marker, 
lane 2∼6: PCR products from the pooling ticks, lane 7: negative con-
trol, lane 8: positive control (410 bp).

Table 3. Monthly distributional studies of H. longicornis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ges collected from the four regions in Jiri walking trails 
of Jeollanam-do, 2015

Month Regions Tick Number Larvae Nymph Adult Temperature (oC)

April Songjeong 280 0 279 1 27
Omi 581 0 580 1 25
Bangkwang 90 0 90 0 12
Sandong 237 0 237 0 21

May Bangkwang 506 231 272 3 19
Sandong 798 46 750 2 24

June Songjeong 117 0 98 19 25
Omi 472 0 420 52 26

July Bangkwang 7 0 2 5 27
Sandong 319 140 153 26 30

August Omi 69 0 8 61 24
October Songjeong 20 15 5 0 19

Omi 68 60 8 0 20
Sandong 259 250 5 4 19

Total 3,823 742 2,907 174

월별 진드기 분포

  채집시기별 작은소피참진드기의 채집현황과 주변 

환경온도 측정 결과, 4월에는 12oC∼27oC로 산간지대

와 지형이 낮은 지역과의 기온차이가 심하게 측정되

었으며, 5월에는 19oC∼24oC, 6월에는 25oC∼26oC, 7

월에는 27oC∼30oC로 한 여름 고온의 날씨를 보였다. 

8월에는 평균기온은 아닌 장마의 영향으로 24oC의 

환경온도를 보였으며, 10월에는 19oC∼20oC로 채집 

장소가 산기슭이거나 산간지대의 영향으로 빠르게 

기온이 내려가는 변화를 보였다(Table 3). 계절별 발

육단계별 시기와 채집 유형 조사에 의하면, 유충은 5

월부터 채집되기 시작하여 10월(325마리)에 많은 개

체수가 채집되었다. 약충은 4월부터 10월까지 2,907

마리가 채집되었고, 특히 4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

로 채집되어(2,726마리) 전체 약충의 94%를 보였다. 

성충도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성충의 94% (163마리)

가 채집되었다(Table 3).

채집된 참진드기의 SFTSV 검출

  적은 수가 채집된 뭉뚝참진드기와 일본참진드기를 

포함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서 SFTSV를 분석하기 위

하여 진드기를 성숙단계 및 종별로 127회 pooling한 

후 2X OneStep RT-PCR방법으로 유전자 분석한 결과 

SFTSV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1). 

고    찰

  우리나라에는 8개 속 32개 종의 참진드기가 보고되

어 있으며,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종류이

다(Kim 등, 2006). 경기도의 동물과 수풀에서 총 

1,636마리 채집하여 5종의 진드기가 동정되었고 그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1,503마리(91.8%)였으며, 강

원도에서 총 516마리의 진드기 중 494마리(95.7%)가 

작은소피참진드기로 동정되었다(Shin 등, 2013). 충주

지역 야산에서 2002년과 2003년에 190마리의 진드기

를 채집하여 161마리(85%)가 작은소피참진드기로 보

고 하였다(Lee 등, 2005). 동물에서 채집한 918마리의 

참진드기를 채집하여 분류한 결과 54.4%가 작은소피

참진드기로 동정되었으며(Kim 등, 2011),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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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관찰되고 있는 진드기는 특히 방목장을 중심으

로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im 등, 2014). 본 연구

에서도 작은소피참진드기가 98.8%로 대부분이었고, 

적은수의 뭉뚝참진드기와 일본참진드기가 채집되어

(Table 1) 작은소피참진드기가 조사지역의 주된 진드

기 종으로 확인 되었다. 지역적으로 작은소피참진드

기는 산동(1,613마리)과 오미(1,190마리)지역에서 많

은 수가 채집되어(Table 1) 앞으로 이 지역에서 SFTS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병발생 감시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참진드기는 알, 유충, 약충, 성충 등의 4가지 발육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충과 약충 시기에 숙주에게 

달라붙어 흡혈한 후 탈피하여 성충(adult)으로 발육한

다. 계절에 따라 채집되는 진드기의 발육단계가 차이

가 있는데, 유충은 5월부터 채집되기 시작하여 10월

(325마리)에 많은 개체수가 채집되었다. 약충은 4월

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채집되어(2,726마리) 전체 

약충의 94%를 보였다. 성충도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성충 중 94%가 채집되어 뚜렷한 계절적 차이를 보였

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성충은 4월부터 8월까지 

채집되었지만, 약충은 전 조사기간에 걸쳐 다른 발육 

단계의 개체보다 훨씬 높은 채집 비율을 보이면서 5

월에 최고치를 나타냈고, 유충은 8월에 나타나기 시

작했다는 보고(Lee 등, 2005; Kim 등, 2011)와 비교하

여 볼 때 본 조사의 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SFTSV를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중 초기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방법은 SFTS 바이러스의 L, M 및 S seg-

ment 모두의 highly conserved region을 이용한 OneStep 

RT-PCR이 사용되어지며, RT-PCR Assay에 의한 바이

러스의 검출은 발병 후 2주 이내의 급성기 혈청에서

만 가능하며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8.6%와 99.0%

라고 보고 하였다(Sun 등, 2012). Yun 등(2013)은 261

마리의 작은소피참진드기를 189 pool로 나눠서 RT- 

PCR방법으로 SFTSV의 특정 유전자인 Medium Seg-

ment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18 pool에서 양성을 확인

하였으며, 100마리의 진드기에서 최소 감염률은 작은

소피참진드기에서 5.7%, 뭉뚝참진드기 23.5%, 일본산

참진드기는 13.3%로 SFTSV 발현률은 6.9%이었다고 

하였다. Park 등(2014)은 11,856마리의 작은소피참진

드기에서 0.46%에서 SFTSV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드기를 성숙단계 및 종별로 

127회 pooling하여 2X OneStep RT-PCR방법으로 유전

자 분석한 결과 SFTSV는 확인되지 않았다(Fig. 1). 이

와 같이 진드기에서의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보고자

에 따라 검출률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 조사지

역에 따라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던지 

둘째,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titer가 낮은 영

향인지 셋째, 진드기의 pooling으로 인한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희석된 결과 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어 

앞으로 특이도와 민감도를 높이는 시험법 검토 등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둘레길 7구간 중 

4구간(송정ㆍ오미ㆍ방광ㆍ산동)에서 진드기가 서식 

할 만 한 장소를 대상으로 진드기의 분포 특성 및 

SFTSV 보균율을 조사하였다. 총 3,869마리의 채집된 

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3,823마리(98.8%)로 대

부분이었고, 뭉뚝참진드기가 41마리, 일본참진드기가 

5마리 채집되었다.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산동(1,613마

리)과 오미(1,190마리)지역에서 많은 수가 채집되었

고, 방광과 송정에서 각각 603마리, 417마리로 적게 

채집되었다. 채집된 3,823개체의 작은소피참진드기는 

유충 742마리, 약충 2,907마리, 성충 174마리로 동정

되었다. 계절별 발육단계별 조사에서, 유충은 5월부

터 채집되기 시작하여 10월에 많은 개체수(325마리)

가 채집되었다. 약충은 4월부터 10월까지 2,907마리

가 채집되었고, 특히 4월에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채

집(2,726마리)되어 전체 약충의 94%를 보였다. 성충

도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성충의 94% (163마리)가 채

집되었다. 채집된 3,823 마리의 작은소피참진드기, 41

마리의 뭉뚝참진드기와 5마리의 일본참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일으키는 SFTSV는 확

인되지 않아 앞으로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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