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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ldlife has been recognized that has important role as reservoir hosts of disease affecting both people 
and livestocks. However, information intestinal helminths of Korean water deer were limited. We ob-
tained 20 feces from Korean water deers that were transferred to veterinary hospital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rom May 2010 to June 2011. Parasite ova were collected using saturated zinc sul-
fate floatation method. Parasite eggs were examined and measured using light microscope. The identi-
fication of parasitic eggs was done by morphological characters. The overall infection rate of parasite 
was 85% (n=17). The eggs were observed as being Nematodirus spp. (n=14), strongyles egg (n=11), 
Capillaria spp. (n=9), Trichuris spp. (n=7), Eimeria spp. (n=4), Ogmocotyle spp. (n=3), and Strongy-
loides (n=1). Mixed infection rate was observed as being single 15% (n=3), double 20% (n=3), triple 
15% (n=3), quadruple 30% (n=6), and  quintuple 5% (n=1). The Ogmocotyle spp. was first reported in 
Korea.

Key words : Korean water deer, Gastrointestinal parasites, Intestinal trematode, Ogmocotyle spp., 
Fecal flotation test

서    론

고라니는 소목(Order Artiodactyla) 사슴과(Family 
Cervidae) 고라니속(Genus Hydropotes)에 속하는 동물

로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이다. 고라니에는 두 종의 

아종이 존재하며, 한국에 서식하는 한국고라니(Hydr-
opotes inermis agyropus)와, 중국에 서식하는 중국고

라니(Hydropotes inermis inermis)가 있다. 중국고라니

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에 도입되어 서식하고 있지만

(Allen, 1940), 서식지의 파괴로 인한 개체 감소로 

1990년 당시 1만여 마리가 남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Butzler, 1990), 서식지의 파괴와 파편화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Zhang, 1998).
한편 우리나라의 고라니는 식량과 약재로 이용하

기 위한 과도한 덫의 설치와 밀렵이 이루어져, 그 수

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일부 섬 지역을 제외

한 거의 모든 지역에 풍부한 개체 수가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Cooke와 Farrel, 1998). 고라니는 다

양하고 폭 넓은 지역에서 서식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밀한 숲과 초지를 선호하여 산지의 저지대나 강가, 
농가의 경작지에서도 발견된다. 경작지로 내려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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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 유해 야생동물로 지

정되었으며, 2005년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 등에 관

한 규정에 수렵 동물로 지정 되어 많은 수의 고라니

가 포획되고 있다.
야생동물은 인간과 가축의 질병 전파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며 그 보유자이자 증폭자가 될 수 

있다(Thompson 등, 2009). 야생 우제류의 경우 브루셀

라병의 매개체로 작용하며(McCorquodale과 DiGIaco-
mo, 1985), 아프리카 물소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축의 

구제역과 우결핵 전파에 관여해왔다(Sutmoller 등, 
2000; Renwick 등, 2006). 아프리카 혹 멧돼지도 아프

리카 돼지 열병의 전파에 관여했으며(Plowright 등, 
1969), 이 밖에도 야생 사슴에서 가축으로 전파 가능

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Böhm 등, 2007).
지금까지 고라니에서 조사된 연구로는, 고라니 7두

의 혈청검사에서 소 류코시스병, 소 전염성 비기관지

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구제역 등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검사한 실험에서 모두 음성인 결과가 있으

며(조 등, 2009), 세균성 전염병을 검사한 결과 그 중 

1두의 고라니가 요네병에 대해서 ELISA 양성반응을 

보인 예가 있다(조 등, 2010b). 
또한, 7두의 고라니에서 이루어진 Neospora cani-

num의 항체가 조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조 

등, 2010a). 기생성 연충류에 대한 검사에서는 전국의 

야생동물 분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라니 분변 

13 표본 중 7 표본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된 보고가 있

었고(길, 2004), 서산 간척지에서 행해진 분변의 기생

충란 조사에서는 62개의 고라니 분변 표본에서 분선

충(Strongyloides), 모양선충류(Trichostrongyloides), 콕

시듐(Eimeria spp.), 확장조충(Monienzia expansa), 베네

덴조충(Monienzia benedeni), 그리고 열두조충(Spirom-
etra)의 충란이 발견되었다(어, 2010). 강원도 야생동

물구조센터에서는 10두의 고라니를 부검하여, 그 중 

7마리에서 5종의 선충과 2종의 흡충, 1종의 조충을 

보고 한 예가 있다(정, 2010).
충북지역에서는 18마리의 고라니 중 13마리의 고라

니에서 Theileria의 감염을 확인하였고 T. ovis, T. cap-
reoli와 미확인 Theileria 종이 감염되어 있음을 보고 

하였다(Han 등, 2009). 하지만 충북지역 고라니의 연

충 감염상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어,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내원한 고라니를 대상으로 내

부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충북대학교 수의

과대학 동물병원에 내원한 고라니 20두의 분변을 기

생충학적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내원한 고라니는 대

체로 청주시 및 청원군에서 포획, 구조 또는 길죽음

(Road-Killed) 당한 개체로 민가와 근접한 곳에서 발

견되었으며 모두 성체였다. 직장변이나 갓 배분한 신

선한 분변을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분변은 가능한 채

취 당일에 황산아연(Zinc sulfate) 수용액(specific grav-
ity 1.18)을 처리하여 분변 부유법을 사용하여 집란하

였다. 충란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검경 및 동정 

하였다. 충란은 크기 및 난각의 모양, Polar Plug의 유

무 등의 형태학적 특징으로 동정하였다. 형태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충란의 경우는 원선충란(strongyles 
egg)으로 표시하였다.

결    과

충란 검출률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에 내원한 고라니의 분변 검

사 결과, 20마리의 고라니 중 17마리에서 한 종 이상

의 기생충이 발견되었으며, 검출률은 세경모양선충

(Nematodirus spp.)의 충란이 14두에서 검출되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고, 원선충류(strongyles) 충란이 

11두, 모세선충(Capillaria spp.)속은 9두, 편충(Trichu-
ris spp.)은 7두에서 각각 그 충란이 검출되었다. 흡충

인 Ogmocotyle 속의 충란은 총 3두에서 검출되었다. 
그 외에 콕시듐의 난포낭이 4두에서 양성이었고, 한 

마리의 고라니에서는 분선충이 검출 되었으며 조충

란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고라니 20두의 혼합감

염률은 단일감염이 15% (3/20두), 이중감염이 20%
(4/20두), 삼중감염이 15% (3/20두)였고, 사중감염이 

30% (6/20두)로 가장 높았다. 한 번에 다섯 종류에 감

염된 고라니는 한 마리로 나타났다(Table 1).

충란 형태

검출된 충란과 포낭의 크기는 최소 30개 이상을 측정

하여 기록하였다. 원선충란(Fig. 1)은 72.5∼95 (82.67± 
6.23)×40∼52.5 (46.42±3.98) μm로 관찰되었고, 세경모양

선충의 충란(Fig. 2)은 130∼162.5 (147.17± 9.51)×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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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ection rate (%) and type of gastrointestinal parasites in Korean water deer

Infection type 

Species of egg
Total 

infection rateStrongyles
egg

Nematodirus 
spp.

Capillaria 
spp.

Trichuris 
spp.

Ogmocotyle 
spp. Coccidium Strongyloides 

spp.

Uninfected   9/20 (45%)   6/20 (30%) 11/20 (55%) 13/20 (65%) 17/20 (85%) 16/20 (80%)        ―   3/20 (15%)
Single          ―   2/20 (10%)          ―          ―   1/20 (5%)          ―        ―   3/20 (15%)
Double   4/20 (20%)   2/20 (10%)   1/20 (5%)   1/20 (5%)          ―          ―        ―   4/20 (20%)
Triple   2/20 (10%)   3/20 (15%)   3/20 (15%)   1/20 (5%)          ―          ―        ―   3/20 (20%)
Quadruple   4/20 (20%)   6/20 (30%)   4/20 (20%)   4/20 (20%)   2/20 (10%)   3/20 (15%) 1/20 (5%)   6/20 (30%)
Quintuple   1/20 (5%)   1/20 (5%)   1/20 (5%)   1/20 (5%)          ―   1/20 (5%)        ―   1/20 (5%)
Egg positive rate 11/20 (55%) 14/20 (70%)   9/20 (45%)   7/20 (35%)   3/20 (15%)   4/20 (20%) 1/20 (5%) 17/20 (85%)

Fig. 3. Egg of Strongyloides spp. (Bar = 25 μm, ×400).

Fig. 1. Strongyles egg (Bar = 25 μm, ×400).

Fig. 2. Egg of Nematodirus spp. (Bar = 50 μm, ×400).

(130∼162.5) μm로 원선충란에 비해 두 배 정도 크게 관

찰되었다. 원선충란은 난세포의 분할이 다양하게 나타

났으나 원선충의 종과 관계는 알 수 없었다. 
세경모양선충의 충란은 대체로 8세포기로 나타났

다. 그에 비해 분선충란(Fig. 3)은 함자충란으로서 

47.5∼57.5 (51.43±2.44)×27.5∼32.5 (29.64±1.73) μm로 

측정되었다. 모세선충(Fig. 4)과 편충의 충란(Fig. 5)은 

각각 42.5∼57.5 (50±3.03)× 20∼27.5 (25.75±2.16) μm, 
67.5∼70 (69.16±2.04)×30∼35 (31.83±1.48) μm로 나타

나, 편충의 충란이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흡충인 Ogmocotyle의 충란(Fig. 6)은 27.5∼32.5

(28.75± 1.89)×12.5∼15 (14.06±3.2) μm로 나타났으며, 
그 두 양극에 각각 하나씩의 filament를 가지고 있었

다. Filament의 길이는 짧은 것이 80∼105 (93.44±8.01) 
μm, 긴 것이 162.5∼237 (206.88±26.85) μm이었다. 

콕시듐의 난포낭(Fig. 7)은 30×17.5∼22.5 (20.83± 
2.04)μm로 관찰되었다(Table 2).

고    찰

이번 조사에서 고라니의 기생충 감염률은 85% (17/20
두)로 나타났다. 충란 동정을 통해  기생충들은 세경모

양선충, 분선충, 모세선충, 편충, Ogmocotyle spp., 콕시

듐 등으로 나타났으며 원선충란의 경우, 한 종 또는 그 

이상의 종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종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견된 기

생충들은 사람이나 가축에 감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생충으로 생각되며, 가축이나 사람에 감염되는 

기생충을 사슴에서 발견한 예가 많이 있다(Böhm, 
2007). Ostertargia와 같이 숙주 특이성이 있는 기생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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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gg of Ogmocotyle spp. (Bar: 50 μm, ×400).

Fig. 7. Oocyst of Eimeria spp. (Bar = 25 μm, ×400).

Fig. 4. Egg of Capillaria spp. (Bar = 25 μm, ×400).

Fig. 5. Egg of Trichuris spp. (Bar = 25μm, ×400).

Table 2. Morphometric data (μm) of eggs of intestinal parasites in 
Korean water deer

Parasites Length (mean±SD) Width (mean±SD)

Nematode
  Strongyles egg 72.5∼95 40∼52.5 

 (82.67±6.23)  (46.42±3.98)
  Nematodirus spp. 130∼162.5 65∼80 

 (147.17±9.51)  (72.92±4.36)
  Strongyloides spp. 47.5∼55 27.5∼32.5 

 (51.43±2.44)  (29.64±1.73)
  Capillaria spp. 42.5∼57.5 20∼27.5 

 (50±3.03)  (25.75±2.16)
  Trichuris spp. 67.5∼70 30∼35

 (69.16±2.04)  (31.83±1.48)
Trematode
  Ogmocotyle spp. 27.5∼32.5 12.5∼15

 (28.75±1.89)  (14.06±3.2)
  Ogmocotyle egg filament 162.5∼237.5* 80∼105†

 (206.88±26.85)  (93.44±8.01)
Protozoa
  Eimeria spp. 30 17.5∼22.5 

 (20.83±2.04)

*Long filamnet, †Short filamnet.

사슴과 소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종 간의 감염이 이루어

지지 않기도 하지만(Haigh 등, 2002), 세경모양선충이나 

모양선충류(Trichostrongylus spp.) 등 숙주 범위가 다양

한 기생충은 이종 간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Ogmocotyle 속은 사슴 및 산양과 면양, 원숭이, 레

서 판다 등에서 기록된 장내 흡충(Bhalerao, 1942; 
Price, 1954)으로 국내에서는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Ogmocotyle 속의 충란

은 국내의 첫 감염 예로, 국내의 다른 어떤 동물에서

도 보고된 바 없다. 원숭이나 산양에서 발견되던 

Ogmocotyle indica의 경우, 모양선충류(Trichostrongy-
lus spp.)같은 선충의 중복 감염에 의해 소화기 질환

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Pande와 Bhatia, 
1960). 이번 조사에서는 Ogmocotyle spp.의 충란은 두 

마리의 고라니에서 다른 선충들과 사중감염 이상으

로 중복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 충북지역 고라니의 기생충 감염률

은 85%로, 기존에 행해진 고라니 분변검사 결과(어, 
2010)인 19.3% (12/62개)에 비해 높은 감염률을 보였

으며, 이러한 이유로는 신선한 분변이나 직장 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선충류 검출률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서산에서의 연구와 달리 이번 조사에서 

조충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국에서는 보호와 재도입, 토지이용의 변화와 상위

포식자의 부재로 인해 사슴류가 과잉 증식하게 되었다

(Cote 등, 2004). 이로 인해 사슴들은 가축과 인간에 영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보유숙주로 여겨지고 있다

(Böhm 등, 2007). 국내에서도 고라니의 수는 늘어났고 

인간과의 접촉도 잦아지게 되었으며, KDI 경제정보센

터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라니로 

인한 피해액은 119억 원에 달할 정도이다. 같은 기간 

포획된 고라니의 개체수는 18,367마리에 달했다(환경부, 
2008). 이렇게 인간 및 가축과의 접촉이 잦아지게 되면 

기생충 감염도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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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물에 의한 기생충 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조사에서는 부검이나 약

제를 이용한 충체 회수 및 동정을 통하여 고라니에 감

염되어 있는 내부기생충 종의 확인과, 병원성, 분포, 이
종 간의 감염 여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에 내원한 야생 고라니 20두
의 내부 기생충 감염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분변 부유

법을 통한 충란과 포낭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야생 한국고라니 20두의 분변에서 기생충란과 

포낭 검출률은 85% (17/20두)이였다.
2. 동정 분리된 충란과 난포낭의 종류는 7종이었

다. 원선충란 11두, 세경모양선충란 14두, 분선충란 1
두, 모세선충란 9두, 편충란 7두, 흡충란 3두, 콕시듐 

4두이었다.
3. 혼합감염 실태는 단일 감염 15% (3/20두), 이중

감염 20% (4/20두), 삼중감염 15% (3/20두), 사중감염 

30% (6/20두), 오중감염 5% (1/20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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