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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가무시증은 급성 열성 질환으로 털진드기를 매개로 전파되며 한국에서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 털진드기의 유충은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유충에서 약충으로 성장할 때

반드시 동물의 조직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야생 설치류 등에 일시적으로 기생한다. 이러한 털진드

기 조사를 위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2021년 3,4월과 10,11월 5가지 환경(밭, 논, 수로, 저수지, 야산)에서

sherman trap을 이용하여 설치류를 채집하였다. 채집결과 총 27마리가 채집되었으며, 등줄쥐(Apodemus

agrarius)(70.4%)가 주로 채집되었다. 설치류에서 얻은 총 털진드기의 개수는 5,045마리이다. 또한 채집된 털진드

기의 반수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pool에서는 쯔쯔가무시증 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쯔쯔가

무시증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쯔쯔가무시증은 Orientia tsutsugamushi에의해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의 체액을 흡입할 때 균이 침투하면서

발생한다. 털진드기는유충에서 약충으로 성장할 때 반드시 동물의 조직액을 필요로 하는데, 이 시기에 포유동물의 몸

에 기생하며 쯔쯔가무시증을 매개시킨다(Kim, 2009).  쯔쯔가무시증은 1951년 주한 UN군에서 첫 번째 환자가 보고되

었으며(Chang, 1995), 1994년 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감시를 시행하고 있었다(KDCA, 2022).  지난

10년간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7년부터는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19년 이후부터

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1). 월별 감염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환자가 가을철인 10월, 11

월에 가장 많았다(Fig 2). 이는 털진드기의 계절적 주요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Kweon et al., 2009; 

Lee, 2017). 쯔쯔가무시증은초기에 치료하면 병의 경과가 중하지 않으나 진단이 늦어질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

다.  쯔쯔가무시증을예방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털진드기의감시가 필수적이다. 본 조사에서는

2021년 털진드기 유충 주요 발생시기인 3,4월과 10,11월에 김천시 아포읍 의리에서털진드기의 숙주가 되는 야생설치

류와 털진드기의 개체수 및 chigger index을 조사하였다. 또한 털진드기의 쯔쯔가무시증병원체 검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2021년 3,4월과 10,11월에 Sherman live trap을 이용하여(Fig 3A) 김천시 아포읍 의리의 인

근 5가지 환경(밭, 논, 수로, 저수지, 야산)에서 야생 설치류를 채집하였다(Fig 3B). 야생설치류는 질식사 시킨

후 증류수가 담김 용기위에 3일동안 매달아 털진드기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이후 채집한 털진드기는 Tsutsu

detection kit를 통해 병원체 검사를 시행하였다(KDCA, 2022).

2021년 3,4,10,11월에 채집된 야생 설치류는 총 27마리였다. 포획된 설치류 개체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4월

에 9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3,10월에 5마리로 가장 적게 포획되었다(Fig 4).  포획한 설치류의 종별 비율을 살펴

본 결과, 등줄쥐(Apodemus agrarius) 70.4%, 멧밭쥐(Micromys minutus) 7.4%, 북방대륙밭쥐(Craseomys

rufocanus) 7.4%, 땃쥐(Crocidura spp.) 7.4%, 대륙밭쥐(Craseomys regulus) 3.7%, 시궁쥐(Rattus norvegicus) 

3.7%로 조사되었다(Fig 5). 포획된 설치류에서 채집한 털진드기는 총 4,948마리였으며 4월이 1,601마리로 전체

의 32.4%를 차지하였다. 종별 야생 설치류 털진드기 개체 수를 살펴보았을 때 등줄쥐(A. agrarius)가 4,141마리

로 가장 많았지만 chigger index 값은 북방대륙밭쥐(C. rufocanus)가 374.5로 가장 높았다(Fig 6). 채집된 털진드

기의 반수에 대하여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채집 pool에서 양성 샘플이 확인되었다(Fig 7).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의리에서 2021년 3,4월과 10,11월에 월 1회씩 설치류 채집을 진행한 결과, 총 27마

리 채집되었고, 등줄쥐(A. agrarius), 멧밭쥐(M. minutus), 북방대륙밭쥐(C. rufocanus), 땃쥐(Crocidura spp.), 대

륙밭쥐(C. regulus), 시궁쥐(R. norvegicus) 총 6종의 야생 설치류가 채집되었다. 채집된 야생 설치류는 등줄쥐(A. 

agrarius )가 70.4%로 가장 높았다. 야생 설치류에서 채집한 털진드기는 총 4,948마리 였으며 Chigger index를

보았을 때, 북방대륙밭쥐(C. rufocanus)가 374.5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땃쥐(Crocidura spp.), 대륙밭쥐(C. 

regulus), 시궁쥐(R. norvegicus)는 채집된 것에 비해 chigger index의 값은 매우 낮았다. 채집된 털진드기의 반

수를 병원체 검사한 결과, 11월 pool에서 양성 샘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털진드기의 월별 발생률과

종별 비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1월 채집 개체에서 병원체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경상북도 김천시 야생설치류 채집방법(A) 및 채집지역(B)

Fig 6. 종별 야생 설치류 털진드기 개체수 및 chigger index 

Fig 4. 설치류 및 털진드기 채집 개체 수

Fig 1. 2001-2021 쯔쯔가무시증 감염자 수(KDCA, 2022) Fig 2. 2021년 월별 쯔쯔가무시증 감염자 수(KDC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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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채집된 야생 설치류 종별 비율

Fig 7. 2021년 11월 쯔쯔가무시증 dete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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