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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vine theileriosis caused by Theileria sergenti is a tick-borne hematoprotozoan disease that is charac-
terized by chronic anemia and fever in cattle. In this study, results of microscopic examination and PCR 
detection confirmed 17 Korean native cattle with emaciation and fever as acute bovine theileriosis 
caused by T. sergenti. Buparvaquone was injected as treatment, but was proved to be an inappropriate 
measure according to our study. After 6 months of injection, clinical signs and hematological values 
were recovered, but T. sergenti was still identified in blood sample as a result of microscopic exam 
and PC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inuous management is necessary to control bovine theileriosis. 
Therefore, findings of this study may provide significant guideline on the control of bovine theileri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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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타일레리아증(Theileriosis)은 진드기(Haemaphysalis long-
icornis) 매개 주혈원충질병이며 방목소에서 큰 경제

적 손실을 크게 일으키는 질병이다(Song과 Sang, 2003). 
타일레리아증은 Tropical Thileriosis (Theileria annula-
ta), East coast fever (T. parva)와 같이 높은 폐사율을 

나타내는 원인체가 있는 반면 국내에서 타일레리아

증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주로 T. sergenti로서 상대적

으로 병원성이 약한 Bovine benign theileriosis의 원인

체로 알려져있다(Jeong 등, 2005; Song과 Sang, 2008; 
Kang 등, 2012). 기존 연구에서 T. segenti의 감염률은 

국내 한우에서 67.8%였다(Song과 Sang, 2003). 

  타일레리아증의 임상증상은 고열과 만성적인 빈혈

이 특징적이며 심한 경우 유산과 폐사를 일으키기도 

한다(Song과 Sang, 2003; Eamens 등, 2013). 타일레리

아증에 대한 진단법으로는 Giemsa 염색법을 통한 림

프절내 macroschizont 감염 백혈구 관찰 또는 말초 혈

액 염색을 통한 piroplasma 관찰 등의 현미경 검사법

이 이용되고 있다(Song과 Sang, 2003; Sharifiyazdi 등, 
2012). 또한 생활사에 관계없이 Theileria 유전자를 진

단할 수 있는 점에서 PCR을 이용한 진단이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Song과 Sang, 2003).
  타일레리아증의 치료는 3세대 Hydroxynaphtoquinone 
계열의 Parvaquone과 Buparvaquone이 효과적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Mhadhbi 등, 2010; Ghardi와 Darghouth, 
2015). 특히 Buparvaquone은 가장 효과적인 타일레리

아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어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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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 Theileria protozoan parasites (arrow) in blood, Giemsa stain. ×1000. Bar=10 m.

Buparvaquone에 관한 내성과 치료 실패 증례가 보고

되고 있어(Mhadhbi 등, 2010; Sharifiyazdi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발생한 타일레리

아증 환축에 대한 증상, 진단, 치료과정을 소개하고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Buparvaquone의 치료 효능을 

재검토하며 이에 대해 고찰하여 타일레리아증에 대

한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증    례

병력 및 임상증상

  충남에 위치한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방목중인 

한우 17두(28∼42개월령)에서 식욕부진과 침울을 동

반한 발열증상이 관찰되었다. 피부에서는 진드기 흡

혈이 관찰되었고 Body Condition Score는 2∼3 (1-쇠
약; 9-비만)사이였으며 외음부와 결막점막의 창백이 

확인되었다. 체온 39.7°C, 심박수 70회/min, 호흡수는 

33회/min를 나타내었다. 

혈액학적 검사 및 병원체 검사

  혈액학적 검사결과 17두 중 가장 증상이 심한 개체

의 수치는 RBCs (1.46×106/L, 정상범위: 5.1∼7.6), 
Hb (3.0 g/dL, 정상범위: 8.5∼12.2), HCT (12.5%, 정상

범위: 22∼33), MCHC (24%, 정상범위: 36∼39)로 확

인되었다. 신체검사 결과와 RBC를 비롯한 혈액학적 

수치의 전반적인 감소로 빈혈을 유발하는 질병을 의

심하였고 소에서 대표적인 질병인 타일레리아증(Thei-
leriosis), 바베시아증(Babesiosis), 아나플라즈마증(Ana-
plasmasis)의 진단을 위해 현미경하 검사와 PCR을 이

용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액을 Giemsa 염색하여 현미경하 1000배 비율로 

임의로 5구역을 관찰한 결과 적혈구내 원충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한 구역당 적혈구의 개수는 100∼150개
였고 발견된 원충은 1∼5개였다(Fig. 1A).
  PCR을 통한 유전자 검사 결과, 전 두수에서 T. ser-
genti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또다른 원충성 질병인 바베시아(Babesia spp.) 및 아

나플라즈마(Anaplasma spp.) (Figueroa 등, 1993; Lew 
등, 2002; Song과 Sang, 2003)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Fig. 2). 
  본 증례는 신체검사 및 혈액학적 검사, 현미경하 

검사 및 유전자 검사를 바탕으로 T. sergenti 감염에 

의한 빈혈로 최종 진단하였다.

치료 및 예후

  T. sergenti 감염에 의한 빈혈이 진단된 이후, 환축

을 모두 방목지에서 철수시켜 축사 내에서 안정을 취

하게 하였고 모든 개체에 Buparvaquone (ButalexⓇ, 
Mallinckrodt, Hazelwood, MO, USA)를 2.5 mg/kg 근육

주사 하였고, 48시간 뒤 동일한 용량을 2차 주사하였

다. 추가적으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Oxytetracycline 
(Terramycin 100, Pfizer, New York, USA)을 20 mg/kg 
근육주사 하였다. 치료 개시 후 일주일 뒤, 임상증상

은 완화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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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hematological values for 17 cattle infected by T. 
sergenti after treatment

　
Reference 

range

Time post treatment

2 weeks 4 weeks 6 months

RBCs (106/L) 5.1∼7.6 3.7 4 7.2
Hb (g/dL) 8.5∼12.2 6.7 5.6 10
Hct (%) 22∼33 20.9 20.7 28

Fig. 2. DNA of T. sergenti from bovine blood samples. Lane M, 100 bp DNA ladder; lane N, negative control; lane P, positive control; lane 1∼17, 
bovine blood samples.

  치료를 시작한 후 추적검사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2주와 4주까지는 혈액학적 수치의 개선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6개월 후 검사에서 혈액학적 수치가 

정상 범주로 들어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그러나 현미경하 검사 및 PCR 항원검사를 실시한 결

과 Buparvaquone을 투여한 후 6개월까지도 T. sergenti
가 확인되었다(Fig. 1B). 

고    찰

  본 증례에서는 타일레리아증의 전형적인 초기 증

상인 발열이나 국소적 림프절 종창은 방목하는 환경 

하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았으며, 대신 일반적인 동물

의 질환 증상인 침울하고 식욕부진을 보이며 외음부

나 결막이 창백한 증상을 보이는 것과 진드기의 유무

로 타일레리아증을 포함한 혈액내 원충성 질병을 의

심해 볼 수 있었다. 또한 혈액학적 검사에서 빈혈 소

견과 현미경하 검사에서 원충의 확인 그리고 PCR을 

통한 유전자 확인을 통해 타일레리아증을 확진하였

다. 그 치료를 위하여 선택한 Buparvaquone (ButalexⓇ)
은 단 1회의 치료에서도 타일레리아 원충의 92%를 

박멸한다는 보고가 있었다(Mhadhbi 등, 2010). 하지만 

이번 증례에서 Buparvaquone (ButalexⓇ)을 이용한 치

료는 발병한 개체에서 2차례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은 완화되었으나 치료 한달 후 현미경하검

사에서 원충이 확인되었다. 즉, 육안적 관찰 상 신체 

활력 및 점막의 창백한 정도 등은 정상으로 보였지

만, 혈구검사에서 빈혈 소견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발간한 화학요법제 편람에 따르

면 Buparvaquone (ButalexⓇ)를 이용한 치료는 Theileria 
spp. 원충을 완벽히 박멸하지 못하고 숙주에 보균상

태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OIE, 2014).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반복된 Buparvaquone (ButalexⓇ) 
투여에도 불구하고 7두의 투약된 소들 중 4두가 죽기

도 하였고 Buparvaquone (ButalexⓇ)의 약물작용부위 

변이에 따른 내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Mhadhbi 등, 
2010; Sharifiyazdi 등, 2012). 본 증례에서도 Buparva-
quone (ButalexⓇ)을 이용한 치료는 임상증상은 개선되

었으나 혈액내 원충 검사결과 치료 6개월 후에도 17
두 모두에서 T. sergenti가 확인되는 걸로 보아 타일레

리아증의 보균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타일레리아증의 방제 대책은 매개체인 진드기(Hae-
maphysalis longcornis)의 구제라고 알려져 있다(Adela
와 Bekele, 2016). 따라서, 진드기 구제를 위해서 방목

우의 그룹을 조성해 방목지를 순회하고 주기적으로 

유기인살충제를 이용해 약욕을 실시하고 약욕시 유

기인살충제의 내성을 고려해 적절히 유기인살충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방목 휴지기 초지를 태우는 등의 방

목지 관리가 필요하다. 본 증례처럼 타일레리아에 감

염되었을 때 Buparvaquone (ButalexⓇ)의 치료 뒤에도 

지속적으로 타일레리아 감염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타일레리아 전파 방지를 위해 감염축에 대한 격리와 

필요할 경우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장내 방목우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감염우

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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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증례는 방목우에서 T. sergenti 감염에 의한 Bovine 
theileriosis의 진단, 치료 및 치료 후 6개월간 추적검

사에 대한 증례보고이다. 진드기 및 빈혈증상과 혈액

학적 수치 감소를 통해 타일레리아증을 의심할 수 있

었고 현미경하 검사에서 Theileria spp. 원충 확인과 

PCR을 통한 T. sergenti 유전자 확인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다. 기존 타일레리아 치료제인 Buparvaquone 
투여시 T. sergenti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나 임상

증상 개선은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상증상과 

혈액학적 수치가 개선된 이후에도 환축 관리가 추가

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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