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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ood-sucking Arthropods and Their Mediated Diseases 

from Migratory Birds in Jeju Island 

 

Kyoung-Ha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YoungMin Yun)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island is an important location for migratory birds and for the long-

term monitoring of related trends. Out of 384 bird species recorded in Jeju, 

135 species are migratory birds having different life cycle strategies from 

those on the mainland of Korea. I have surveyed the blood-sucking 

arthropods and their mediated diseases from migratory birds in Jeju island.  

The blood-sucking arthropods (tick and louse flies) were collected and 

identified from rescued and captured migratory birds (2010.01~2012.12). 

The DNA was extracted from blood-sucking arthropods of migratory birds. 

From 74 migratory birds in 17 avian species, 313 ticks representing two 



 

 

genera and six species were collected: Haemaphysalis flava (nymph: 105N, 

larva: 121L), H. longicornis (one adult female, 5N, 6L), H. formosensis 

(14N), H. concinna (4N), Ixodes turdus (38N and 16L), and I. nipponensis 

(3N). Dominant ticks were H. flava (72.2%) and Ixodes turdus (17.3%), 

and Pale Thrushes (Turdus pallidus, 39 birds) and Scaly Thrushes 

(Zoothera aurea, 11 birds) were the most important hosts. Nymphs of H. 

formosensis, a new tick species to Korea, were collected from four 

thrushes: Scaly Thrush (10N), Siberian Thrush (Z. sibirica, 2N), Eye-

browed Thrush (T. obscurus, 1N), and Pale Thrush (1N). H. longicornis 

occupied 3.8% of total ticks collected in this study, while the species was 

the most abundant and prevalent terrestrial tick on Jeju. From 9 migratory 

birds in 9 avian species, 10 louse flies of 4 species were collected: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6), Ornithopila metallica(2), Ornithoica 

momiyamai(1) and Icosta ardae ardae(1). In total, 313 ticks of 6 different 

species including the previously unreported 1 species and 10 louse flies of 

4 species were collected from migratory birds on Jeju. Most of the 

migratory birds have blood-sucking arthropods that were infected with the 

Anaplasma/Ehrlichia spp., A. phagocytophilum, Rickettsia spp.. 

 These finding suggest that various arthropod-borne diseases (Anaplasma 

spp., Rickettsia spp.) are able to transmitted from migratory birds to 

domestic animal and humans by tick and louse fli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monitor and control programs for the disease surveillance 



 

 

and to prevent tick release from dead birds into local fauna by reducing 

migratory birds mortality. 

 

 

 

 

 

Key words: Blood-sucking arthropod, Anaplasma spp., Rickettsia spp., 

migratory bird,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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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제주도는 야생조류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위치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

주도 조류는 18목 67과 384종(Order 18 Family 67 Species 384)으로, 철새

135종, 길잃은새 91종, 나그네새 120종 및 텃새 38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동

성을 가지고 있는 조류는 전체 조류 종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17].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텃새보다 이동성 철새의 중요성이 크며, 철새가 매개하는 외부기생

충 및 전염성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조류는 배설물을 통해서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진균 및 원충성 질병의 원인

체를 전파할 수 있으며[1], 특히 철새는 바다, 산맥, 사막 등과 같은 큰 생태적 

장벽을 넘어 장거리를 이동하기에 감염 배설물 또는 피부나 깃털에 기생하는 흡

혈성 절지동물(진드기, 이파리 등)에 의해서 다양한 질병을 전파하는 중요한 매

개체 혹은 보균자로 지목되어 왔다[18, 33].  

국내 조사 중 2008년 전남 홍도에서 포획 조사된 92종의 철새 1,561개체에

서 4종 77개체의 진드기가 채집되었으며, 이들 중에서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

하는 Haemaphysalis ornithophila가 국내 미기록종으로 최초 확인된 바 있다

[12]. 철새를 중심으로 한 35종의 조류에서 채집된 97개체의 흡혈성 이파리중 

Ornithoica momiyamai, O. unicolor 등 2종의 국내 미기록종을 포함한 6종의 

이파리가 확인되기도 하였다[33]. 외부기생충에서 Anaplasm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 Bartonella spp. 등의 병원체가 발견되고 있다[13, 2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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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중 스웨덴에서는 진드기 유발성 뇌염바이러스(TBEV: tick borne 

encephalitis)를 보유한 진드기가 철새에 의해 이동하거나[36], 캐나다의 철새에 

기생하는 진드기에서 라임병 병원체인 Borrelia burgdorferi가 확인된 바 있다

[29].  

이와 같이 국내에 미기록된 흡혈성 외부기생충의 발견은 비록 국내의 외부기

생충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철새에 의해 

동남아시아 등의 열대성, 아열대성 지역에 서식하는 절지동물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진드기에 의해 옮겨지는 라임병(Lyme disease)

과 같은 일부 병원체도 이들과 함께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는 월동하는 철새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자 아열대성 기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 철새 및 철

새의 외부기생충이 보유하는 질병에 대한 예찰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서 구조되고 포획되는 철새를 중심으로 깃털과 피부

에 부착된 흡혈절지동물(이파리, 진드기)대한 조사와 흡혈절지동물-매개성 질병

인 Anaplasm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 Bartonella spp. 등의 질병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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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동물 및 시료 

 

 

 시료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제주도 일부 지역과 마라도, 추자도

에서 포획된 철새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구조된 철새이며, 이러한 철새들로

부터 채집한 흡혈절지동물(진드기, 이파리)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흡혈절지동물 동정 

 

 

채집된 흡혈절지동물은 동정 및 질병 분석까지 70% 에탄올에 넣어 4℃ 냉장

보관하였고, 진드기의 경우 유충(larva), 자충(nymph), 성충(adult)으로 구분하

였으며, 광학현미경(Olympus CX31, Nikon Eclipse Ci., Japan)을 이용하여 형태

학적 동정을 실시하였다. 특히 진드기류의 동정은 Yamaguti et al. (1971)[39], 

이파리류는 Maa (1967)[25]와 Kowal et al.(2009)[11]의 기준으로 하였다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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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head area of the ticks (Yamaguti et al. 1971). 

A: The nymph of Haemaphysalis flava. 

B: The nymph of Haemaphysalis formosensis. 

C: The nymph of Haemaphysalis longicornis. 

D: The nymph of Haemaphysalis concinna. 

E: The nymph of Ixodes turdus. 

F: The nymph of Ixodes nipponensis.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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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Louse flies collected from the migratory birds (Kowal et al. 2009). 

A: Ornithoica momiyamai collected from a grey frog hawk. 

B: Icosta ardae ardae collected from a cattle egret. 
collared scops

 

C: Ornithophila metallica collected from a cuckoo. 

D: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 collected from a collared scops owl. 

 

 

3. DNA 추출 

 

 

흡혈절지동물의 대부분인 이파리와 진드기는 개별검사 또는 그룹(pooling)검

사를 실시하였고, DNeasy Blood & Tissue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그룹 지은 진드기와 이파리를 1.5 ml Eppendorf 

tube에 각각 넣고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플라스틱 pestle을 이용하여 파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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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DNA를 추출하였다. NanoVue 분광광도계(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

여 추출된 DNA의 최종 농도가 50-100 ng/㎕ 되도록 조정하였다. 

 

 

4. 원인체 동정 

 

 

추출된 DNA에 병원성 미생물의 DNA가 검출되는지 보기 위하여 감별 특이 

primer sets를 선택하였다(Table 1). 2X TOP simple TM DyeMIX (aliquot)-

nTaq Kit (Enzynomics, Korea)를 사용하여 TaKaRa PCR Thermal Cycler 

Dice (Takara Bio, Japan)로 유전자 증폭을 실시하였고 PCR 산물은 100 bp 

DNA ladder marker (Enzynomics, Korea)와 함께 1.2% agarose gel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Anaplasma/Ehrlichia spp.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AE1F-AE1R primer 

set (AE primer)를 이용하여 1차 PCR을 실시하였고, PCR 반응액을 증류수로 

50배 희석하여 A. phagocytophilum 16S rRNA에 특이적인 EE3F-EE4R 

primer set (EE primer)으로 2차 nested PCR을 실시하였다. Rickettsia spp.는 

genus-common 17-kDa antigen, citrate synthase, rickettsial outer 

membrane protein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Rr17k primer set[28]를 이

용하여 PCR를 실시하였고, Bartonella spp.16S rRNA에 특이적인 BTNi-F,R  

primer set[14]를 이용하여  PCR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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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소유병율(Minimum Infection Rate: MIR) 산출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판단된 기생충의 종, 성장단계, 매개질병에 따라 결

과를 정리하였으며, 최소유병률(minimum infection rate: MIR,[양성 반응을 

보인 pool의 수/ 검사한 기생충의 전체 개체수] ×100)를 산출하였다[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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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CR primers and reaction conditions used in this study. 

Species and  

target gene 
Primer Oligonucleotide sequences (5’-3’) 

Product 

size 

(bp) 

PCR condition 

References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 Cycles

Anaplasma spp. & 

Ehrlichia spp. 

16S rRNA 

AE1-F AAGCTTAACACATGCAAGTCGAA 

1406 94℃/30s 59℃/30s 72℃/30s 35 Oh et al. 2009

AE1-R AGTCACTGACCCAACCTTAAATG 

A. phagocytophilum 

16S rRNA 

EE3F GTCGAACGGATTATTCTTTATAGCTTGC 

926 94℃/30s 56℃/30s 72℃/45s 35 
Barlough et al. 

1996 
EE4R CCCTTCCGTTAAGAAGGATCTAATCTCC 

Rickettsia spp. 

17-kDa 

Rr17k. 1p -OF TTTACAAAATTCTAAAACCAT 

540 94℃/20s 47℃/20s 72℃/20s 35 
Moon et al. 

2009 
Rr17k.539n-OR TCAATTCACAACTTGCCATT 

Bartonella spp. 

16S rRNA 

BTNi-F TTAGAGTGAGCGGCAAAC 

356 94℃/30s 55℃/30s 72℃/30s 35 Kim et al. 2005 

BTNi-R TACCGTCATTATCTTCAC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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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제주철새에 기생하는 흡혈절지동물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구조 및 포획된 철새를 대상으로 외부기생충을 조사

한 결과, 제주에 출현하는 17종 74개체의 철새에게서 6종 313개체의 진드기류

가 확인되었고(Table 2), 9종 9개체의 철새에게서 4종 10개체의 이파리류가 확

인되었다(Table 3). 

가장 흔히 출현한 진드기류는 개피참진드기(H. flava)로서 226개체로 자충 

105개체, 유충 121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고슴도치참진드기(I. turdus)도 54개체

로 자충 38개체, 유충 16개체로 비교적 빈도가 높게 채집되었다.  

기타 참진드기류 1종인 Haemaphysalis formosensis의 자충 14개체, 작은소

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12개체로 성충 1개체, 자충 5개체, 유충 

6개체, 매부리엉에진드기(Haemaphysalis concinna) 자충 4개체, 일본참진드기

(Ixodes nipponensis) 자충 3개체가 철새에게서 각각 채집되었다.  

채집된 이파리류는 국내에서 자주 출현하며 숙주의 폭도 넓은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 (비둘기새이파리)가 6개체 채집되었으며, 최근 국내에 기

록된 소형 이파리인 Ornithoica momiyamai 1개체도 붉은배새매의 사체에서 확

인되었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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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rnithoica momiyamai collected from a grey frog hawk. 

(Above: Lower surface, Below: Upper surface, The length of scale: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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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icks (Ixodidae) collected from the migratory birds  and their host in Jeju(2010-2012). 

 

Host 

No. of 
birds w/ 

ticks 

Haemaphysalis  
flava 

H.  
longicornis 

H. formosensis*  H. concinna Ixodes  
turdus 

I. nipponensis 

Nymph Larva Adult Nymph Larva Nymph Nymph Nymph Larva Nymph 

Pernis ptilorhynchus 1 6 

Buteo buteos 1 1 

Himantopus himantopus 1 2 

Cuculus canorus 1 

Halcyon coromanda 1 1 

Pitta nympha 1 1 

Ficedula narcissina 1 1 

Luscinia cyane 1 1 

Zoothera sibirica 1 2 

Zoothera aurea 11 8 4 2 6 10 6 2 2 

Turdus cardis 2 2 1 

Turdus hortulorum 4 9 8 2 4 7 

Turdus obscurus 4 4 7 1 1 

Turdus pallidus 39 79 88 1 18 4 

Periparus venustulus 1 1 

Emberiza elegans 2 1 2 

Emberiza tristrami 2 3 5 10 

총17종 74 105 121 1 5 6 14 4 38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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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ouse flies (Diptera) collected from the migratory birds and their hosts in Jeju(2010-2012). 

 

Host 

 

No. of birds w/ 

ticks & flies

Hippoboscidae 

Ornithoica 

momiyamai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 

Ornithopila 

metallica 
Icosta ardae ardae 

Bubulcus ibis 1 1 

Accipiter soloensis 1 1 

Accipiter nisus 1 1 

Pernis ptilorhynchus 1 1 

Otus semitorques 1 1 

Cuculus canorus 1 1 

Halcyon coromanda 1 1 

Ficedula narcissina 1 1 

Turdus pallidus 1 2 

총 9 종 9 1 6 2 1 

 

 



13 

 

2. 흡혈절지동물 매개 주혈기생충성 질병 및 최소유병율 조사 

 

 

 제주도의 철새에서 채집된 6종 313개체의 진드기류에서 종, 성장단계, 크기 등

을 고려하여 170개체를 선별하여 112개로 나누어 pooling하였고, 이파리의 경

우 10개체를 각각 구분하여 10개로 나누어 pooling하였다. 이후 PCR 및 전기

영동 결과 진드기류와 이파리류에서 Anaplasma/Ehrlichia spp.는 AE1F-AE1R 

primer set (AE primer)와 EE3F-EE4R primer set (EE primer)  PCR을 실

시한 결과  총 112개 진드기 pool에서 Anaplasma/Ehrlichia spp. 7개 pooling

군과  A. phagocytophilum 1개 pooling군에서 양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파리 10

개체 중 1개체에서 양성을 확인하였고, 진드기류와 이파리류에서 최소유병율은 

각각 4.1%, 10%로 나타났다(Figure 4~5, Table 4). 

 Rickettsia spp.는 Rr17k primer set를 이용하여 PCR를 실시한 결과 112개 

진드기 pooling군에서 Rickettsia 15 pooling군에서 양성이 확인되었고, 이파리

류에서는 양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Rickettsia spp. 최소유병율은 8.8%로 나타났

다. 

 Bartonella spp.는 16S rRNA에 특이적인 BTNi-F,R  primer set[14]를 이용

하여 356bp의 PCR 산물을 확인한 결과 양성반응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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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tection and MIR of Anaplasma/Ehrlichia spp. and Rickettsia spp.. 1 

Ectoparasite Stage 
No. of 

pools 

No. of 
ticks/flies

No. of PCR-positive samples 

Anaplasma/Ehrlichia 
spp. 

Anaplasma 
phagocytophilum 

Rickettsia spp. 

Ixodidae 

Haemaphysalis flava Larva 14 37 2 0 4  

Nymph 62 76 5  0 6  

H. longicornis Nymph 4 4 0 0 0 

Adult 1 1 0 1  1  

H. concinna Nymph 1 1 0 0 0 

H. formosensis Nymph 6 10 0 0 1  

Ixodes nipponensis Nymph 1 1 0 0 1  

I. turdus Larva 3 8 0 0 0 

Nymph 20 32 0 0 2  

Subtotal 
 

112 170 7 (4.1%) 1 (0.6%) 15 (8.8%) 

Hippoboscidae 
      

Ornithoica momiyamai  1 1 0 0 0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 6 6 0 0 0 

Ornithopila metallica 2 2 0 0 0 

Icosta ardae ardae 1 1 1  0 0 

Subtotal 10 10 1 (10%) 0 0 

Total 122 180 8 (4.4%) 1 (0.6%) 15 (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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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tection of the disease is confirmed positive tick pool information. 3 

 
HOST 

 

 
No. of pools 

 

 
Anaplasma/Ehrlicha spp. 

 
Rickettsia spp. 

흰배지빠귀 11 6 5 

호랑지빠귀 4 0 4 

되지빠귀 1 0 1 

장다리물떼새 2 0 2 

노랑턱멧새 1 0 1 

황금새 1 0 1 

호반새 1 1 1 

벌매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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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results of electrophoresis on the PCR products of four ticks 

(ID: 34-1, 37-1, 39-1, 44-1) showed the positive responses of tick 37-1 

to Anaplasma spp. & Ehrlichia spp and the positive responses of ticks 27-1 

and 39-1 to Rickettsia spp.. 

 

 

Figure 5. The results of nestled PCR and electrophoresis to identify 

Anaplasmaphagocytophilum among ticks showing positive responses to 

Anaplasma & Ehrlichia spp.. 

 

Anaplasma/Ehrlichia spp. Bartonella spp. Rickettsia spp. 



17 

 

Ⅳ. 고  찰 

 

진드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며, 서식처의 다양성과 각기 다른 생활습성

을 가지고 있다. 발달단계는 유충(larvae) 시기를 지나 자충(nymph) 시기를 거

쳐 성충(adults)이 된다. 우리나라에 서식분포하고 있는 큰진드기 종은 공주진드

기과의 Argas 속에 3종, 참진드기과의 Amblyomma 속 1종, Bophilus 속 2종, 

Dermacentor 속 3종, Haemaphysalis 속 8종, Ixodes 속 10종 그리고 

Rhipicephalus 속 1종 등 총 3과 7속 28종이다. 이 진드기는 주혈원충성 질병

인 theileriosis와 babesiosis의 주된 매개체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Anaplasma spp., Ehrlichia spp., Rickettsia spp., Bartonella spp. 등의 병원체

가 발견되고 있다[13, 28, 31].  

 이파리 또는 hippoboscid 파리는 파리목(Diptera)에 속하며, 포유류나 조류

에 기생하는 흡혈 절지동물이다. 성충은 납작하여 새의 깃털이나 포유류의 털 속

에서 움직이기 용이하며, 발톱이 있어서 숙주의 깃털이나 털에 잘 매달릴 수 있

다. 전세계적으로 hippoboscidae과에는 21개의 속과 213개의 종이 있으며, 이 

중 Lipoptena속에는 약 30개의 종이 있다[20]. 보고된 흡혈절지동물-매개성 

질병으로는 Bartonella spp., Anaplasma ovis, Rickettsia spp. 등이 있다[8, 10]. 

Anaplasmosis는 흡혈성 절지동물인 진드기, 이파리, 모기 등에 매개되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anaplasmataceae과의 속하는 절대 세포 내 기생성 진드기 매개 

세균(obligate intracellular tick-borne bacterium)에 의해 발생된다.  

Anaplasmataceae과는 Ehrlichia, Anaplasma, Neorickettsia, Wolbachia로 총 

4개의 속으로 나누어지고, Anaplasma 속은 A. phagocytophilum, A. bovis, A. 

centrale, A. marginale, A. ovis, A. platys 등의 6개의 종으로 구분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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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agocytophilum (formerly Ehrlichia phagocytophila)은 human 

granulocytic anaplasmosis의 원인체로도 알려져 있으며[4], 반추동물, 말, 개에

서 발열을 일으키기는 급성 전염병이다[6]. A. phagocytophilum은 곰[5, 36], 

고양이[2], 개[19], 회색다림쥐(gray squirrels)[30], 말[26], 마우스[35], 퓨

마(mountain lions)[7], 라쿤[22], 들쥐(voles)[24, 38], 스컹크[22], 흰꼬리사

슴[23]등 다양한 동물에서 발견되었다. 한국에서는 사람과 고양이, 말, 소의 혈

청에서 Ehrlichia chaffeensis와 A. phagocytophilum의 항체가 보고되었으며[3, 

9], H. longicornis 및 Ixodes 속의 진드기로부터 A. phagocytophilum, A. 

bovis, A. centrale, A. platys, E. chaffeensis 등이 검출된 바 있다[32].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진드기류는 개피참진드기(H. flava)로서, 

이는 전남 홍도 철새의 진드기 조사 결과인 I. turdus가 66.2%, H. flava가 27.3%

로 각각 우점한 것과 다른 결과이다. 특히 도내에서 채집된 진드기류 중 H. 

longgicornis가 전체의 99.8-100%에 이르는 우점종[28, 31]이라는 기존 결과

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본 조사에서는 H. longgicornis가 차지하는 비

율이 4.0%에 불과하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에 따라 통과하는 철새의 이동 경로

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종의 철새라 하더라도 진드기의 분포와 밀도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도래한 개체군일 경우 서로 다른 진드기가 기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채집된 진드기를 성장단계별로 살펴볼 때에도 자충 169개체, 유충 143개체가 

각각 채집된 반면 성충은 단 1개체만 확인되었다. 포유류에서 확인되는 동종의 

진드기류에서 성충의 비율이 약충 및 유충보다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14], 철새

는 진드기류의 최종 숙주보다는 성장 과정에 의존하는 중간 숙주로서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우점종으로 채집된 H. flav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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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aguti et al. (1971) [39]가 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 단계에서 조류를 주요 

숙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숙주의 경우 흰배지빠귀, 호랑지빠귀, 되지빠귀와 흰눈썹붉은배지빠귀등 주로 

지상에서 활동하는 지빠귀과(Turdidae) 조류의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빠귀류의 크기가 다른 조류에 비해 중형으로 비교적 몸집이 크며, 주로 

지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드기 또는 진드기가 선호하는 식생 등에 접촉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 대부분의 진드기가 철새의 머리 부분에

서 채집되었으며, 이는 부리를 이용하여 진드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15, 27]. 

이파리류에서는 벙어리뻐꾸기(Cuculus saturatus), 물까치(Cyanopica cyana), 

노랑턱멧새(Emberiza elegans), 촉새(Emberiza spodocephala), 흰배멧새

(Emberiza tristrami), 바다직박구리(Monticola solitarius), 박새(Parus major), 

곤줄박이(Parus varius), 되지빠귀(Turdus hortulorum), 흰배지빠귀(Turdus 

pallidus), 동박새 등이 주요 숙주로 알려져 있는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 (비둘기새이파리)[34] 가 본 연구에서 우점종으로 채집되었다. 

흡혈성 절지동물인 진드기, 이파리, 모기 등에 매개하는 리케차성 인수공통전

염병으로서, 국내에서는 H. longicornis 및 Ixodes속의 진드기로부터 

Anaplasma phagocytophilum, A. bovis, A. centrale, A. platys, Ehrlichia 

chaffeensis 등이 검출된 바 있다[31].  

  본 연구를 통해 호랑지빠귀(Zoothera dauma)와 흰배지빠귀(Turdus pallidus)

에서 채집된 H. flava의 7개 진드기 pool에서 Anaplasma/Ehrlichia spp.의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호반새(Halcyon coromanda)에서 채집된 H. 

longicornis 성충에서는 nested PCR을 통해 Anaplasma phagocytophilum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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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진드기 외에도 황로(Bubulcus ibis)에서 채집된 이파리인 Icosta 

ardae ardae 1개체에서도 양성이 확인되었다. 제주도에서 흔히 분포하는 H. 

longicornis가 Anaplasma/Ehrlichia spp.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31], 

전남 홍도의 철새에서 채집된 I. nipponensis와 I. turdus의 자충에서도 A. 

phagocytophilum와 A. bovis가 검출된 바 있다[12]. 이 결과를 통해 철새에 흔

히 기생하는 H. flava와 이파리류도 제주도에서 이 질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Rickettsia는 흡혈성 절지동물에 기생하는 그람 음성 간균으로서, 진드기는 리

케차의 주요 숙주이자 병원소로서 Rickettsia 감염증과 높은 관련이 있다[27]. 

본 연구에서는 총 8종의 조류에게서 채집된 5종의 진드기에서 Rickettsia spp.

가 검출되었다. 특히 H. flava는 Rickettsia spp.의 주요 매개 진드기로 나타났으

며, 흰배지빠귀(Turdus pallidus)에서 채집된 자충과 유충, 호랑지빠귀

(Zoothera dauma)와 노랑턱멧새(Emberiza elegans)의 자충, 벌매(Pernis 

ptilorhynchus orientalis)와 장다리물떼새(Himantopus himatopus)의 유충에서 

각각 검출되었다. 그 외에도 황금새(Ficedula narcissina)에게서 채집된 I. 

nipponensis 약충, 호반새에서 채집된 H. longicornis 성충, 되지빠귀(Turdus 

hortulorum)와 흰배지빠귀에서 채집된 I. turdus 약충, 호랑지빠귀에서 채집된 

H. formosensis 약충에서도 Rickettsia spp.가 검출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제

주도의 Haemaphysalis속 진드기가 다양한 Rickettsia 질병을 매개할 수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27]. 본 연구를 통해 철새에 기생하는 Haemaphysalis 및 

Ixodes속의 다양한 진드기가 Rickettsia의 매개숙주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Bartonella spp.는 포유류의 적혈구와 내피세포에 주로 기생하는 그람 음성 세

균으로 숙주 기관에 장기간 균혈증(bacteremia)을 유발하며, 진드기와 같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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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물에 의해 매개된다.  전남 신안군 홍도의 철새에서 채집한 Ixodes turdus 

유충에서 Bartonella grahamii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Bartonella 

spp.를 검출하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양성반응을 확인하지 못하였

다.  

제주도내에서의 진드기 교상 사례 및 진드기 매개질병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

며[17], 향후 겨울철 온도 상승에 따라 진드기류의 월동 생존률이 상승하여 분

포 및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주도 철새 및 매개 진드기에서 분

리한 질병(Anaplasma phagocytophilum, Rickettsial spp.) 양성시료 및 DNA 

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가축 및 사람의 질병 발생시 대조군으로 활용 가능하며, 

추가 질병의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공중보건 및 

축산방역의 측면에서 철새에 의한 질병 매개 예방을 위한 생물보안 방안 마련에 

활용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철새 분류군 중 주로 지상에서 활동하며 제주도내에 도래 개체수가 많은 

지빠귀류, 특히 흰배지빠귀가 진드기 및 매개질병 전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철새가 폐사할 경우 숙주에 기생하던 외부기생충이 다른 숙

주를 찾아 이동하게 되므로, 철새의 폐사로 인한 외부기생충의 이동은 도내 진드

기류의 빈도와 분포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유리창 충돌, 교통사고, 밀

렵 등 철새의 위협요인이 증가할수록 외부기생충과 그들이 매개하는 질병이 제

주도내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므로, 철새의 건강성과 서식지의 

보전이 새로운 진드기와 신규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는 가장 1차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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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제주도 내에서 구조 및 포획된 철새로부터 흡혈절지동물(진드기류, 이파리류)을 

채집하고 동정하였으며, 흡혈절지동물(H. flava, H. longicornis, H. concinna, H. 

formosensis, I. turdus, Icosta adae ardae)로부터 주혈기생충성 질병인 

Anaplasmosis(Anaplasma/Ehrlichia spp.), 리케차감염증(Rickettsial spp.)의 

감염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제주도에서 구조 및 포획된 철새로부터 총 6종(H. flava, H. longicornis, H. 

concinna, H. formosensis, Ixodes nipponensis, I. nipponensis, I. turdus) 313

개체의 진드기류와 4종(Ornithoica momiyamai, Ornithomya avicularia 

aobatonis, Ornithopila metallica, Icosta ardae ardae) 9개체의 흡혈성 이파리류

가 발견되었다. 

 

2. 제주도내에 출현빈도가 99.8~1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

(Haemaphysalis longicornis)의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개피참진드기

(Haemaphysalis flava)가 226개체(자충 105, 유충 121), 고슴도치참진드기

(Ixodes turdus)가 55개체(자충 38, 유충 16)으로 각각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채집된 진드기를 성장단계별고 살펴볼 때 자충 169개체, 유충 143개체가 각

각 채집된 반면에 성충은 1개체만 채집된 것으로 보아 철새가 최종 숙주로서의 

역할보다는 중간 숙주로서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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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에 기생하는 진드기류의 경우 Anaplasma phagocytophilum을 포함한 

Anaplasma/Ehrlichia spp.의 최소유병률은 4.7%, Rickettsia spp.의 최소유병률

은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파리류 역시 10%의 최소유병률을 

보임으로써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제주도에서 관찰되는 상당수의 철새가 Anaplasma/Ehrlichia 

spp., Anaplasma phagocytophilum, Rickettsia spp. 등의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흡혈성 외부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새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제주도에 새

로운 질병 매개 절지동물과 잠재적인 병원체를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으

로 지속적인 조사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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