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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sutsugamushi disease or scrub typhus cause by Orientia tsutsugamushi is an endemic disease in Korea. 
Chigger mites and field rodents play roles in transmission of the disease by the vector and host of the 
ag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nsity of the chigger mites and field rodents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relative humidity, soil thickness and the various vegeta-
tions to the 9 field rodent collection sites. The total 62 field rodents was captured by the Sherman col-
lapsible traps from April to October 2009 at the Jangseong of Jeonnam Province, Korea. The trapping 
rate of the field rodents by the different collecting sites was dominant at subside storage water (24%), 
bush near by dam (22%), bank around field (20%), followed by 18% of  grassy field and surround 
cattle shed. The distribution of chigger mites by the different collecting sites was the highest at Bush 
near by dam (28.7%). And the sites of subside storage water, bank around field and surround cattle 
shed were 20.4%, 18.8%, 16.4%,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ng sites of stream bank 
and ridges between rice paddies were not collected. The temperature to the collecting sites was showed 
24.1oC in June and 24.2oC in October which was higher than April (10.6oC), whereas lower than May 
(25.3oC) and September (26.8oC). The highest number of mites was collected at 24.2oC and 46.6% rela-
tive humidity in October. The chigger mites and field rodents were highly collected between 18 and 
24% at the sites where are loosely in the superficial layers of the soil from 8.0 cm to 10.2 cm. Total 
25 species of vegetation were distributed at the collecting sites. In the present study, strong evidence 
was found that bank around field and grassy field were provided for the prevalence sites of tsutsuga-
mushi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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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쯔쯔가무시병은 Orientia tsutsugamushi를 보유하고 

있는 털진드기(Acarina: Trombiculidae)의 유충에 물렸

을 때 감염된다. 자연계에서 털진드기의 생활사는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으로 네 단계이다. 성충은 지하

에서 곤충의 알을 먹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만 

유충은 번데기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물 

조직액 섭취가 필요하다(Chang, 1995). 털진드기 유충

은 사람의 호흡냄새를 인지하여 팔, 다리, 머리, 목 

등 노출부위 또는 옷에 붙었다가 습기가 많은 사타구

니, 목덜미, 겨드랑이 또는 엉덩이 부위 피부에 붙어 

흡혈한다(Kim 등, 2007). 흡혈은 수일간 계속되며 섭

취가 끝나면 땅속으로 들어가 탈피 후 번데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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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계 숙주나 사람이 O. tsutsugamushi에 감염된 

유충에 물리면 흡혈과정에 O. tsutsugamushi가 주입되

어 감염된다(Traub와 Wisseman, 1974). 털진드기에 O. 
tsutsugamushi가 감염되는 방법은 경란형 전파로 수직 

감염되기 때문에 털진드기가 이 질환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Traub와 Wisseman, 1974). 
  우리나라에서 털진드기에 대한 환경 조사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에서 개체

군 밀도 및 계절별 추이가 조사된 바 있다(Ree 등, 
1992; Lee 등, 1993; Ree 등, 1997; Ree 등, 2001; Lee 
등, 2009). 이들 조사는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전남지방에서는 저자가 보고한 바 있다

(Song 등, 1996; Song 등, 1997; Song, 2011). 지금까지

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잎털진드기(Leptotrom-
bidium pallidum)는 북쪽으로 갈수록 개체군 밀도가 

높고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지지만, 활순

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는 경기도나 강원

도 중부지역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개체군 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

다(Lee 등, 1993, Ree 등, 1997; Lee 등, 2009). 한편 

Lee 등(2009)은 전남지방에서 대잎털진드기가 77.0%이

고 활순털진드기가 19.9%로 분포하고, Song 등(1996)
도 대잎털진드기가 76.3%, 활순털진드기가 12.9%가 

분포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ong(2011)은 같은 지

역에 대한 조사에서 활순털진드기가 72.9%로 많은 비

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결과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에서 6월까지는 대잎털진드기가 34.8%에

서 77.8%까지 높은 밀도로 채집되다가 9월과 10월에

는 활순털진드기가 78.7%, 76.8%로 채집되어 진드기

종의 분포가 채집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였

다. 지금까지 털진드기에 관한 연구는 지역별, 시기

별 또는 계절별로 털진드기의 분포를 조사하였을 뿐 

털진드기를 채집하는 장소의 서식환경을 분석한 연

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털진드기의 

유충이 생활사를 유지하는데 적당한 온도와 상대습

도, 채집지역의 식물분포 등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조사 기간과 지역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지점은 동경 

126도 51분 58초, 북위 35도 19분 47초로 고도는 해발 

233.8 m이었다. 이곳을 시작으로 계곡 따라 9 km 정
도를 내려가면서 지역별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9개 지점을 정하였다. 즉 1. 저수지 근방수풀, 2. 저수

지 물가, 3. 나무숲, 4. 대나무숲, 5. 하천둑, 6. 논두렁, 
7. 밭두렁, 8. 휴경지 그리고 9. 축사주위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였다. 

채집지역 환경분석

  채집지역의 토양은 흙 삽을 이용하여 표토의 깊이를 

조사하였다. 조사지역마다 2 m 간격으로 3 군데를 측

정하였다. 식물분포 조사는 들쥐포획을 할 때마다 

10×10 m안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을 육안으로 조사하

여 식물도감(Lee, 2006)으로 확인하였다. 휴대용 온․습
도기(TESTO 610, Lenzkirch, Germany)를 사용하여 지

표면과 지상 1 m의 온도와 상대습도를 측정하였다.

들쥐 포획

  Sherman collapsible trap (7.7×9×23 cm; H.B. Sher-
man, Tallahassee, FL, USA)에 미끼로 건빵과 땅콩버

터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상태로 들쥐를 포획하였다. 
9개의 조사 지역마다 10개씩 트랩을 오후에 조사지

역 주변에 2∼3 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다음 

날 아침에 포획된 쥐틀을 수거하여 운반용 상자에 넣

어 실험실로 이송하였다(Lee 등, 2009, Song 등, 1996, 
Song 등, 1997).

털진드기 유충 채집

  실험실로 옮겨진 쥐들은 chloroform 마취 후 심장채혈

하였다(Lee 등, 2009). 그 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 밑

에 물을 약 1 cm 정도 담은 플라스틱 용기를 놓아 물에 

떨어진 털진드기의 유충을 채집하여 70% 에틸알코올에 

보존하였다(Lee 등, 2009; Song 등, 1996; Song, 2011).

털진드기 유충의 표본 제작 및 동정

  에틸알코올에 보존한 털진드기의 유충을 slide glass 
위에 올려 놓고 PVA 포매용액(Polyvinyle alcohol 56%, 
lactic acid 22%, phenol solution 22%)을 한 방울 떨어

뜨린 후 cover glass를 덮었다. Slide glass를 비등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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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순간 가열하여 털진드기 유충의 표본 내부를 투명

하게 함과 동시에 다리를 곧게 뻗치도록 하였다(Ree 
등, 1992). 제작된 털진드기 유충 표본은 광학현미경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 100배와 400배에서 

Ree (1990)의 검색표에 따라 분류하였다.

결    과

채집지역 온도와 상대습도

  조사지역 온도와 상대습도 측정결과는 Table 1과 

같다. 털진드기 서식환경의 지표면 평균온도와 평균 

상대습도는 4월에 10.6oC/68.8%, 5월에 25.3oC/40.6%, 
6월에 24.1oC/73.9%, 9월에 26.8oC/62.0%, 10월에 

24.2oC/46.6%이었다. 지표면과 지상 1 m에서 측정한 

온도와 습도는 조사시기에 대부분 지상 1 m에서 측

정한 온ㆍ습도가 약간씩 높았으나 10월에만 지상의 

24.2oC/46.6%에 비해 23.8oC/44.0%로 약간 낮았다.

지역별 들쥐 포획률

  채집지역에 따른 야생 들쥐의 포획률은 Table 1과 

같다. 450개의 trap를 설치하여 62마리의 들쥐를 포획

하여 13.8%의 포획률을 보였다. 계절별로는 10월에 

24.4%로 가장 높은 포획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6월에 

21.0%를 보였으며 나머지 4월, 5월, 9월에는 7% 정도

를 나타냈다. 채집지역별로는 저수지 물가(2 지역)가 

24%로 높은 포획률을 보였고 저수지 근방수풀(1 지
역)이 22%, 밭두렁(7 지역)이 20%, 휴경지(8 지역)와 

축사주위(9 지역)에서 18%였다. 나무숲(3 지역)과 논

두렁(6 지역)에서는 4%의 낮은 포획률을 보였다. 그
리고 6월에 휴경지에서 50%의 가장 높은 포획률을 

보인 반면에 하천둑(5 지역)은 조사 기간 내에 한 마

리도 포획되지 않았다.

지역별 털진드기 분포

  포획한 들쥐에 기생하는 털진드기는 총 506마리였다 

(Table 2). 저수지 근방수풀 지역에서 28.7% (145/506마
리)로 가장 많은 진드기를 채집하였으며, 저수지 물가 

지역에서 20.4% (103/506마리)를 채집하였다. 밭두렁 지

역에서 18.8% (95/506마리)를 채집하였으며, 축사 주

위에서 16.4% (83/506마리), 나무숲 지역에서 8.7% Ta
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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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chigger mites collected from field rodents by different collecting sites of Jangseong, Jeonnam province in 2009

Sites*
No. of chiggers collected

Total (%)
L. pal† L. scu L. palp L. ori L. zet E. kor Unknown ND‡

1 64/145
(44.1)

57/145
(39.3)

1/145
(0.7)

7/145
(4.8)

4/145
(2.8)

6/145
(4.1)

1/145
(0.7)

5/145
(3.4)

145/506
(28.7)

2 16/103
(15.5)

39/103
(37.9)

3/103
(2.9)

19/103
(18.4)

11/103
(10.7)

2/103
(1.9)

0/103
(0.0)

13/103
(12.6)

103/506
(20.4)

3 13/44
(29.5)

15/44
(34.1)

0/44
(0.0)

9/44
(20.5)

0/44
(0.0)

1/44
(2.3)

0/44
(0.0)

6/44
(13.6)

44/506
(8.7)

4 4/15
(26.7)

0/15  
(0.0)

0/15
(0.0)

0/15
(0.0)

0/15
(0.0)

1/15
(6.7)

4/15
(26.7)

6/15
(40.0)

15/506
(3.0)

5 0 0 0 0 0 0 0 0 0
(0.0)

6 0 0 0 0 0 0 0 0 0
(0.0)

7 11/95
(11.6)

50/95
(52.6)

1/95
(1.1)

4/95
(4.2)

1/95
(1.1)

3/95
(3.2)

1/95
(1.1)

24/95
(25.3)

95/506
(18.8)

8 2/21
(9.5)

18/21
(85.7)

0/21
(0.0)

0/21
(0.0)

0/21
(0.0)

1/21
(4.8)

0/21
(0.0)

0/21
(0.0)

21/506
(4.2)

9 17/83
(20.5)

60/83
(72.3)

0/83
(0.0)

1/83
(1.2)  

1/83
(1.2)

0/83
(0.0)

0/83
(0.0)

4/83
(4.8)

83/506
(16.4)

Total
(%)

127/506
(25.1)

239/506
(47.2)

5/506
(1.0)

40/506
(7.9)

17/506
(3.4)

14/506
(2.8)

6/506
(1.2)

58/506
(11.5)

506/506
(100.0)

*1: bush near by dam, 2: subside storage water, 3: forest, 4: bamboo forest, 5: stream bank, 6: ridges between, rice paddies, 7: bank around field, 8: 
grassy field, 9: surround cattle shed. †L. pal: Leptotrombidium pallidum, L. scu: L. scutellare, L. palp: L. palpale, L. ori: L. orientale, L. zet: L. 
zetum, E. kor: Eushoengastia koreaensis. ‡Not determined.

(44/506마리), 휴경지에서 4.2% (21/506마리), 대나무

숲에서 3.0% (15/506마리)를 채집하였다. 하천둑과 논

두렁에서는 한 마리의 진드기도 채집되지 않았다. 채
집지역별 털진드기 분포는 활순털진드기가 휴경지에

서 85.7%, 축사주위에서 72.3%로 많이 채집되었다. 
털진드기가 채집된 조사지역에서 활순털진드기가 다

른 털진드기 보다 많이 채집되었으나 대나무숲 지역

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26.7% 채집되고 활순털진드

기는 채집되지 않았다. 저수지 물가 지역과 나무숲에

서 동양털진드기(Leptotrombidium orientale)가 18.4%, 
2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수가 채집되었다.

채집지역의 서식환경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른 조사지역 토양의 형태적 

물리적 특성은 미사질양토와 미사질식양토가 주로 

분포하였다(http://soil.rda.go.kr/webgis/webgis.jsp). 표토

의 두께는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축사주위 지

역이 10.2 cm로 가장 단단하지 않은 토사층을 나타냈

으며, 저수지 근방수풀 지역과 밭두렁 지역이 9.5 cm, 
저수지 물가 지역이 8.0 cm였다. 하천둑과 논두렁 지

역이 2.5 cm와 3.0 cm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단단한 표

토층으로 이루어졌다.
  채집지역의 식물 분포는 관목류 13종과 초본류 12종
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저수지 근방

수풀 지역은 목본류인 칡(Puerariathunbergiana), 소나무

(Pinus densiflora), 산딸기(Rubus crataegifolius)의 3종과 

초본류인 개망초(Erigeron annuus) 1종으로 총 4종이 조

사 되었다. 저수지 물가 지역은 초본류인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제비꽃(Viola mandshurica), 민들레(Tax-
raxacum mongolium), 개망초, 토끼풀(Trifolium repens) 
등 5종과 목본류인 찔레꽃(Rosa multiflora) 1종이 확

인되었다. 나무숲 지역은 목본류인 전나무(Abies hol-

ophylla),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산딸기의 3종과 

초본류인 칡, 엉겅퀴(Cirsium japonicum)의 2종이 있었

다. 대나무숲 지역은 목본류인 대나무(Bambuseae), 찔
레꽃, 단풍나무(Acer palmatum) 3종과 초본류인 칡, 민
들레, 개망초 3종이 확인되었다. 하천둑 지역은 목본

류인 감나무(Diospyros kaki) 1종과 초본류인 억새

(Miscanthus sinensis), 제비꽃(Viola mandshurica), 쇠비름

(Portulaca oleracea), 민들레 4종이 존재했다. 논두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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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thickness in the superficial layers of the soil and the distribution of vegetation by the various collecting sites of Jangseong, Jeonnam 
province in 2009

Sites* Thickness (cm)
(n=3) Species of vegetation 

1 9.5 Puerariathunbergiana, Erigeron annuus, Pinus densiflora, Rubus crataegifolius
2 8.0 Setaria viridis, Rosa multiflora, Viola mandshurica, Taxraxacum mongolium, Erigeron annuus, Trifolium 

repens
3 6.5 Abies holophylla, Puerariathunbergiana, P. rigida, Rubus crataegifolius, Cirsium japonicum
4 4.2 Bambuseae, Puerariathunbergiana, Taxraxacum mongolium, Erigeron annuus, Rosa multiflora, Acerpal-

matum
5 2.5 Miscanthus sinensis, Viola mandshurica, Portulaca oleracea, Taxraxacum mongolium, Diospyros kaki
6 3.0 Oryza japonica, Zoysia japonica, Trifolium repens, Portulaca oleracea, Artemisia princeps
7 9.5 Puerariathunbergiana, Pinus densiflora, Zoysia japonica, Erigeron annuus 
8 6.0 Miscanthus sinensis, P. rigida, Taxraxacum mongolium, Viola mandshurica, Portulaca oleracea, Rubus 

crataegifolius, Cirsium japonicum
9 10.2 Castanea crenata, Rosa multiflora, Trifolium repens, Diospyros kaki

*1: bush near by dam, 2: subside storage water, 3: forest, 4: bamboo forest, 5: stream bank, 6: ridges between  rice paddies, 7: bank around field, 
8: grassy field, 9: surround cattle shed.

지역은 벼(Oryza japonica), 잔디(Zoysia japonica), 토끼풀, 
쇠비름, 쑥(Artemisia princeps)으로 초본류 5종이 확인

되었다. 밭 경계 지역은 목본류인 칡, 소나무 2종과 

초본류인 잔디, 개망초 등 4종이 조사되었다. 휴경지 

지역은 목본류인 리기다소나무, 산딸기 2종과 초본류

인 억새, 민들레, 제비꽃, 쇠비름, 엉겅퀴 4종이 확인

되었다. 축사주위 지역은 목본류인 밤나무(Castanea 

crenata), 찔레꽃, 감나무 3종과 초본류인 토끼풀이 1
종이 확인되었다.

고    찰

  털진드기는 토양에 서식하는 절지동물로 생태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털진드기유충은 

쯔쯔가무시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차원

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채집된 털진드

기 유충은 총 39종이 보고되었다(Ree, 1990).  우리나

라에서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로 확인된 종은 대잎

털진드기, 활순털진드기, 수염털진드기(Leptotrombi-
dium papale),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

기(Leptotrombidium zetum)가 보고되었다(Ree 등, 2001). 
털진드기 유충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지역

에 따라 우점종이 다르게 나타난다(Song 등, 1996). 대
잎털진드기는 북쪽으로 갈수록 개체군 밀도가 높고 남

부지방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지지만, 활순털진드기

는 경기도나 강원도 중부지역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개체군 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1993; Ree 등, 1997; Lee 
등, 2009). 활순털진드기는 북방한계선이 전북익산-충
남공주-경북김천, 경북영덕으로 연평균기온이 10oC 
이상인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Ree 등, 1997). 털진드

기의 계절적 발생밀도를 보면 대잎털진드기의 경우 9
월부터 증가하여 10월에 정점을 이루고 11월 말까지 

높은 개체군 밀도를 보이다가 1월부터 급격히 감소

하며 이듬해 봄인 4월과 5월에 작은 정점을 보이다가 

사라진다. 반면에 활순털진드기는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정점을 이루다가 사라진다(Lee 등, 1993; Song, 
2011). 
  이번 조사에서 들쥐의 포획률을 보면 10월에 

24.4%로 가장 높은 포획률을 보였으나, 4월, 5월, 9월
에 7%의 낮은 포획률을 보인 반면에 6월에 21.0%의 

높은 포획률을 보였다(Table 1). 이를 채집지역 온도 

및 상대습도를 통해 분석해 보면 6월과 10월에 지표

면 온도가 24.1oC와 24.2oC로 4월의 10.6oC보다는 높

고 5월과 9월의 25.3oC, 26.8oC보다는 낮았다(Table 1). 
따라서 들쥐 포획률이 가장 높은 온도는 24oC라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습도는 4월, 6월, 9월에 63∼74% 
사이였으며 5월에 40.6%로 가장 낮았고 가장 많은 

채집을 보인 10월에도 46.6%로 낮아 습도가 포획률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

은 50%의 포획률을 보인 6월의 휴경지(8 지역)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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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24.8oC였고 습도가 70.9%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

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6월에 온도가 낮았던 이

유는 장마철로 인해 온도는 낮았고 습도는 상대적으

로 높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Song(2011)은 10월에 털

진드기 채집률이 80.2%로 가장 높았고, 쥐 한 마리가 

갖는 털진드기 마릿수도 220.0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

고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10월의 지표면 온도는 

24.2oC이고 46.6%의 습도를 보였다(Table 1). 이는 털

진드기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온도도 24oC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Ree 등(1997)이 보고한 털

진드기의 기생률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도이며 연평

균 10oC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본 조사에서 들쥐 및 털진드기 유충이 가장 활발히 활

동할 수 있는 온도가 24oC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채집지역별 들쥐 포획률(Table 1)과 털진드기 분포 

(Table 2)를 보면 저수지 근방수풀(1 지역), 저수지 물

가(2 지역)와 밭두렁(7 지역)이 들쥐 포획률이 22.0%, 
24.0%와 20.0%로 높았고 털진드기도 28.7%, 20.4%와 

18.8%로 많은 수가 채집되었다. 그러나 휴경지(8 지
역)와 축사주위(9 지역)가 들쥐 포획률은 18%로 같았

으나 털진드기는 축사주위(9 지역)에서 16.4%가 채집

됐지만 휴경지(8 지역)는 4.2%로 적은 수의 털진드기

가 채집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Table 3의 표토의 두께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저수지 근방수풀(1 지
역), 저수지 물가(2 지역), 밭두렁(7 지역)과 축사주위

(9 지역)이 각각 9.5 cm, 8.0 cm, 9.5 cm와 10.2 cm로 

다른 조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흙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휴경지(8지역)는 들쥐

포획은 많이 되었으나(18.0%) 털진드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4.2%)가 채집되었는데, 이 지역의 표토층은 

6.0 cm로 다른 털진드기가 많이 채집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토층이 단단하였다. 이는 털진드기의 

생활사에서 알 수 있듯이 털진드기가 지하에서 곤충

의 알을 먹으면서 자유생활을 하기 쉬운 단단하지 않

은 흙층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조사지역의 식물분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을 찾기 어

려웠으나 목본류인 칡과 찔레꽃이, 그리고 초본류인 

개망초와 토끼풀이 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채집지역에 따른 털진드기 종류를 알아보

면 대나무숲(4 지역)에서 대잎털진드기가 26.7%로 주

로 채집되었고, 활순털진드기는 휴경지(8 지역)와 축

사주위(9 지역)에서 85.7%와 72.3%로 많은 수가 채집

되어(Table 2) 쯔쯔가무시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활순

털진드기(Ree 등, 1992)의 서식장소로는 밭작물재배

지가 가장 적합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식생을 보면

(Table 3) 다른 채집지역에 비해 다양한 식생이 분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밭작물 재배지가 식

물상이 풍부하여 숙주동물이 먹이를 먹으며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고 털진드기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밭작물 재배지에서 털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쯔쯔가무시병 감염의 위험

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였다. 

결    론

  들쥐 및 털진드기 유충이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24oC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계절별 들쥐 

포획률은 10월에 24.4%로 가장 높았다. 채집지역별 

들쥐 포획률과 털진드기 분포는 저수지 물가 지역이 

24%로 높은 포획률을 보였고, 저수지 근방수풀 지역

에서 28.7%로 가장 많은 진드기가 채집되었다. 표토

의 두께는 축사주위 지역이 10.2 cm로 가장 단단하지 

않은 토사층을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않은 

흙으로 구성된 곳에서 털진드기가 많이 채집되어 털

진드기의 생활사를 뒷받침하였다. 채집지역의 식물 

분포는 관목류 13종과 초본류 12종이 확인되었고 밭

작물 재배지가 식물상이 풍부하여 숙주동물과 털진

드기의 좋은 서식 장소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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