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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기생충은 토양-매개기생충 감염에

국한되어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매개기생충 감염은 의

학적으로중요한기생충질환이다.

원래기생충이인체에감염되는데매개적작용을하는것

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흙(soil), 물(water), 야채와

과실그리고기타동물등이다. 기타동물중에음식으로사

용되는 어육류, 동물과의 접촉 및 외부기생충으로의 작용,

즉모기, 파리, 벼룩등여러기생충을전파하는곤충류등을

말한다.

식품에의한기생충감염의경로를보면 원충류낭자와연

충류충란이식품에부착혹은오염되어사람에게옮겨지는

경우와식품자체가중간숙주인경우가있다. 그중에식품매

개기생충감염은식품이중간숙주인경우가가장중요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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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bvious that the general status of parasitic infections in Korea has shown a marked

decrease, particularly in soil-transmitted helminthic infections. However, food-borne parasitic

infections are still regarded as the major parasitic diseases of medical importance in Korea.

Generally, the parasitic infections may occur from the following sources: by contaminated soil,

water, vegetable and fruits, and other animals as food containing the parasites at their immature

infective stage, in association with a domestic or wild animal harboring the parasite, and an

ectoparasite that transmits the parasite by blood sucking.  Human food-borne parasitic infections

result from the consumption of undercooked or raw fish, shellfish, snails, vertebrates, and water

plants as a food. These infection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human behavioral patterns based on

socioeconomic and cultural conditions and are linked with the biological and physical environ-

ments. Most of food-borne parasitic infections are considered as all parasitic zoonoses to man

and animal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food-borne parasitic infections in Korea, the

author presents the list of overall food-borne parasitic infections caused by protozoan infection

(toxoplasmosis), trematode infections (clonorchiasis, metagonimiasis, and some intestinal

trematodiases), nematode infections (anisakiasis and trichinosis), and others with a brief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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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od-borne parasites of man in Korea

Sources of food Name of Diseases / Name of parasites Distribution      

Fish (freshwater) Liver fluke disease (Clonorchiasis)
Clonorchis siinensis Whole country

Intestinal trematodiases
Metagonimus yokogawai South and eastern coast
Metagonimus takahashii   Inland of whole country
Metagonimus miyatai    Inland of whole country
Centrocestus armatus Whole country
Clinostomum complanatum Uisong Gun, Kyungpuk-do
Echinostoma hortense  South-eastern part 
Echinostoma cinetorchis In several localities
Echinochasmus japonicus South-eastern part

Fish (brackish water) Intestinal trematodiases
Heterophyes nocens Southern coast area
Heterophyes heterophyes Southern coast area            
Heterophyes dispar Southern coast area
Heterophyopsis continua West and southern Coast
Pygidiopsis summa  Western coast area
Stellantchasmus falcatus Southern coast area
Stictodora fuscata Southern coast area  

Fish (marine)              Anisakiasis (Anisakis nematode larval infections)
Anisakis simplex       West, south, eastern sea
Anisakis physeteris West, south, eastern sea
Pseudoterranova decipiens  West, south, eastern sea

Fish tapeworm infections
Diphyllobothrium latum  East sea
Diphyllobothrium yonagoensis East sea
Diphyllobothrium parvum East sea

Crabs and crayfish Lung fluke disease (Paragonimiasis)
Paragonimus westermani South weastern area

Beef and pork             Taeniasis
Taenia saginata Whole country
Taenia solium  Whole country
Taenia asiatica Whole country

Toxoplasmosis
Toxoplasma gondii  Whole country  

Snails (Molluscs) Intestinal trematode infection
Echinostoma hortense    South-eastern part 
Echinostoma cinetorchis  In several localities 
Echinochasmus japonicus  South-eastern part 

Oyster                    Intestinal trematode infection
Gymnophalloides seoi  Whole country

Tadpole  and snakes Intestinal trematode infection
Neodiplostomum seoulensis  Whole country

Sparganosis (Cestode larval infection)
Diphllobothrium mansoni (larvae)  Whole country 
(Spirometra erinacei, S. mansonoides) 

Wild animal (Badger) Trichinosis
Trichinella spiralis    South-estern part

Water plants                 Fascioliasis
Fasciola hepatica Whol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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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된다. 이때식품인중간숙주내에감염형, 즉흡충류의

피낭유충, 조충류의 낭미충이나 프레로서코이드(plero-

cercoid) 유충 등이 있어 이것이 경구적으로 섭취되었을 때

이다. 중간숙주가되는식품은물고기, 패류, 계와가재, 소와

돼지및닭등일반식품어개조수(食品魚介鳥獸)이지만보통

어개류(魚介類)라고부른다. 때로는약용(강장제, 도포약, 습

포용)으로섭취또는사용되는개구리, 뱀같은것도이에포

함된다. 그러나식품이감염형유충이나충란을부착하거나

오염시켜사람에운반되는것은제외한다.

식품매개기생충에서 원충류에 속하는 것은 Toxoplasma

gondii만이고대부분의종류는흡충류, 선충류및조충류가

포함되는 연충(helminth)류이다. 또 벼룩, 파리, 진드기와

같은절족동물도우리주변에있지만이것들은식품에혼입

되어섭취될뿐이지만경우에따라서는우연히다른동물의

기생충이감염될수도있다. 따라서본특집에서는어개류를

중간숙주로 된 연충류의 기생충이 주가 된다. 사람이 먹는

식품을대별하면야채나과일과같은식물성식품과어개류

인동물이다. 어개류라하더라도가공제품은제외되고날로

먹는 동물성 식품이 감염원이 된다. 이들 기생충의 감염은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생태환경과 사람들의 사회, 경제 및

문화적인생활습관과깊은관련이있다.

Table 1을보면기생충과관련이있는어개류가얼마나많

고사람에게감염원이되는감염형유충을보유한식품이얼

마나많은지를보여준다. 그중어류에의하여감염되는 기

생충의대부분이흡충류에속하므로이것을식품-매개흡충

류감염(Food-borne trematode infections)이라고 하며 또

여기에 조충류, 선충류 및 원충류 등 몇 종류를 추가하면 식

품-매개기생충감염(food-borne parasitic infections)이된다.

기생충의대부분은숙주와의특이성이있어다른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 인체에는 기생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식품매개성기생충의많은종류들은특이성이뚜렷하지않

아 인체 및 동물숙주, 특히 척추동물 사이에 자연조건 하에

서 서로 전파되는 감염증 소위 기생충성 인수공통감염증

(Parasitic zoonoses)을이루고있다. 

여기에식품별로감염되는기생충중우리나라에서흔히

인체에 감염되는 기생충은 물론 드물게 발견되는 기생충들

도 열거하 고 그 분포와 감염 경로와 인체에 미치는 병변

에대하여간단히기술하고자한다.

어류가 매개하는 식품기생충

1.  담수산어류(Freshwater fish)

흡충류

(1) 간흡충증(Clonorchiasis) 

간흡충(Clonorchis sinensis)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다. 간흡충의성충은버들잎모양의납작한작은충으로길

이 10~20mm, 폭 2~4mm이 되며 간장의 간담관 속에 기

생하고있다. 

간흡충의감염은애벌레인피낭유충이들어있는잉어과

에 속한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이루어진다. 간흡충은

사람이외에돼지, 쥐, 고양이, 개등생선을먹을수있는포

유동물에도 기생한다. 이들 동물들은 보유숙주로서 작용하

나간흡충증에있어서역학적으로사람자신이가장중요한

전파원이된다. 우리나라에서는낙동강, 한강, 금강, 산강

등하천유역에거주하는인구에서간흡충증이유행하고있

다(1).

최근 2004년 우리나라의 전체 기생충 감염률 4.3% 중

2.9%가 간흡충란 양성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

서가장높은기생충양성률을나타내고있다(2). 따라서아

직도 우리나라에서 140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간흡충에 감

염되어 있다. 프라지콴텔(Praziquantel)을 체중 kg당

25mg씩 1일 3회(5~6시간 간격으로 총 75mg/kg)를 경구

투약하면구충이된다(1). 

(2) 요코가와흡충증(Metagonimiasis)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흡충(Intestinal

trematodes)의 하나로 알려진 것은 요꼬가와흡충(Meta-

gonimus yokogawai)이다. 이것은충체의크기가1~2mm

되는 작은 흡충으로서 사람의 소장 점막에 붙어 기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남해와동해의해안선을따라하천유역에

살고있는사람들에서자주감염되는흡충으로유행지에따

라 9.7~ 48.1%의충란양성률을나타내고있다(3). 특히섬

진강 유역의 하천에서 잡힌 은어를 회로 먹으면 수 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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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대량감염이이루어져설사, 복통등소화기계통의증상

이 나타날 때가 많다. 이와 비슷한 흡충으로 타카하시흡충

(Metagonimus takahasii)과미야타이흡충(M. miyatai)이

있다(4). M.takahashii는은어와붕어를날로먹어서감염

되고 M. miyatai는 피라미를 먹어서 감염된다(5). 프라지

콴텔 20mg/kg, 단 1회투약으로구충이가능하다.

(3) 기타장흡충증(Other intestinal trematodiases)

잉어과에속하는여러가지민물고기를먹어서감염되는

가시입이형흡충(Centrocestus armatus)과 인두흡충(Cli-

nostomum complanatum)이 우리나라 사람에서 감염된

일이 있다(6, 7).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람에서 특히 미꾸라

지나 올챙이, 우 이 등을 날로 먹어 감염되는 극구흡충류

(Echinostomatidae)의 여러 가지 종류가 알려져 있다. 즉

호르텐스극구흡충(Echinostoma hortense), 이전고환극구

흡충(Echinostoma cinetorchis), 일본극구흡충(Echino-

chasmus japonicus) 등이 있다(8~10). 이들 흡충은 충체

앞부분의구흡판주위에수십개의갈고리가있는충체로서

크기가 큰 것은 10~12mm나 되는 것이 소장 벽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으며 복통 등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나타낸다. 프라지콴텔20mg 1회투약으로구충가능하다. 

2.  반염수산어류(Brackish water fish)

흡충류

(1) 이형흡충증( 形吸蟲症; Heterophydiasis)

이형흡충류(Heterophyidae)에 속하는 흡충류는 반염수

산어류에의하여매개된다. 사람이나포유류및조류에감

염되어 소장 점막에 기생하는 크기가 작은 장흡충류이다.

특히강하류의반염수에살고있는숭어, 망둥이, 농어등을

날로 먹으면 유해이형흡충(Heterophyes nocens), 이형이

형흡충(Heterophyes heterophyes), 작은이형흡충(Hete-

rophyes dispar), 긴이형흡충(Heterophyopsis continua),

표주박이형흡충(Pygidiopsis summa), 수세미이형흡충

(Stellantchasmus falcatus) 그리고 자루이형흡충(Sticto-

dora fuscata) 등 이형흡충류에 감염된다(11~15). 요코가

와흡충과 같은 임상 증상을 나타내며 구충제도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해산어류(Marine fish)

선충류

(1) 아니사키스증(Anisakiasis)

고래, 돌고래, 물개 등 해산 포유류에 기생하는 회충류의

애벌레가해산어류(참조기, 명태, 아나고, 조기, 대구, 방어,

광어와오징어, 낙지등)에 기생하고있다가사람이이것을

날로먹으면위점막에감염되어급성복통을일으킨다. 우

리나라의 인체에서 발견된 종류는 고래회충(Anisakis

simplex)의유충(Anisakis type I), 향유고래회충(Anisakis

physeteris)의 유충(Anisakis type II), 물개회충(Pseudo-

terranova decipiens)의 유충(Terranova type A)이다. 그

중인체에많이감염되는것은 Anisakis type I이고다음이

Anisakis type II이며 아주 드물게 감염되는 것은 Ter-

ranova type A이다(16). 위 내시경으로 충체를 확인하고

채취하면치료가된다.

조충류

(2) 광절열두조충증

(廣節 頭條蟲症; Fish tapeworm infection)

우리나라의인체에서드물게감염이발견되는종류는광

절열두조충(Diphyllobothrium latum)(17), 요나고열두조

충(D. yonagoense) 및 왜소열두조충(D. parvum)의 3종

류가있다. 이들의감염은특히동해바다의해산어류중연

어과에속하는연어와송어등을회로먹어서감염된다(18,

19). 임상적으로별로증상이뚜렷하지않지만충체가소장

상부에 기생할 경우 Vitamine B12 탈취로 악성 빈혈이 올

수 있다. 프라지콴텔 25mg/kg 1회 투약으로 구충이 가능

하다. 

패류가 매개하는 식품기생충

1.  담수산패류(Freshwater snails)

흡충류

(1) 장흡충증(Intestinal trematode infections)

담수산 어류를 통하여 감염되던 극구흡충류(Echinosto-

matidae)에속하는흡충류는담수산패류를통하여도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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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염된다. 즉 Echinostoma hortense, E. cinetorchis,

Echinochasmus japonicus 등의피낭유충이여러가지종

류의 담수패류에 부착되었다가 사람이 이것을 날로 먹었을

때감염된다. 

2.  해수산패류(Marine snails)

흡충류

(1) 참굴큰입흡충(Gymnophalloides seoi)

우리나라에서만발견된장내흡충류로서 0.4 ~0.5mm×

0.2 ~ 0.3mm의아주작은벌레이다. 전남신안군의참굴을

날로먹어서감염되며특히신안군압해면의주민감염률이

49%에달하기도한다(20, 21). 대량감염시복부불쾌감, 설

사, 선통, 무기력 등의 증상이 있다. 프라지콴텔 10mg/kg

단 1회투약하면된다. 

갑각류가 매개하는 식품기생충

1.  참게와민물가재

흡충류

(1) 폐흡충증(Paragonimiasis) 

폐흡충증은 폐흡충(Paragonimus westermani)의 감염

에의한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오래전부터토질병으로알

려져있는풍토병의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가장중요한유

행지는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해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국각지산간벽촌의어느곳이던작은유행지를볼수있

었다. 그러나최근에와서급격히그감염이감소되었다. 폐

흡충은자연계종숙주로는사람이외에호랑이, 늑대, 여우,

오소리, 들개, 너구리, 고양이 등이 알려져 있다. 본충의 인

체감염은 민물게장, 덜 익힌 가재를 먹었을 때이다. 폐흡충

의크기는길이가8 ~12mm이고폭이4 ~ 6mm에다두께가

3 ~ 5mm되는적갈색의콩알과같은벌레이다. 이것이보통

인체의폐조직에들어가기생하게되어폐질환을일으킨다.

때로는 이소적 기생( 所的寄生; ectopic parasitism)이 일

어나폐이외에복부, 뇌및척추등에들어가기생하면서여

러가지증상을나타낸다(22). 치료는프라지콴텔 25mg/kg

1일 3회 2일투약하면된다(23). 

척추동물이 매개하는 식품기생충

1.  양서류및파충류

흡충류

(1) 서울주걱흡충(Neodiplostomum seoulensis) 

우리나라에서처음발견된작은장흡충의일종으로서울시

내에서잡힌집쥐의소장에기생한종류로서Fibricola seoul-

ensis로알려졌으나후에인체에서도발견되었다(24, 25). 

형태학적 특성으로 Neodiplostomum seoulensis라 개

명하 다(26). 뱀, 개구리, 올챙이등을날로먹었을때인체

의소장에감염된다. 구충은프라지콴텔이유효하다. 

조충류

(1) 스파르가눔증(Sparganosis)

개, 고양이등육식동물에기생하는만손열두조충(Spiro-

metra erinacei, S. mansoni 및 S. mansonoides)의 애벌

레가뱀, 개구리의체내에있다가사람이날로먹으면그애

벌레가인체내에들어와스파르가눔증을일으킨다(27). 치

료는수술로충체를적출한다.

(2) 유선조충증

(有線條蟲症; Mesocestoides lineatus infection)

길이가 40~80cm의비교적가는조충으로서개, 고양이,

여우, 너구리등육식동물에서발견되나우리나라의사람에

서도드믈게감염이발견된다(28). 임상증상으로식욕감퇴,

복통등을호소한다. 뱀이나개구리, 조류, 작은포유동물등

을먹으면감염된다. 구충은 프라지콴텔이유효하다. 

2.  포유류및조류

원충류

(1) 톡소포자충증(Toxoplasmosis) 

원래고양이가종숙주이고쥐, 마우스, 돼지, 소, 조류와사

람을 포함하여 중간숙주가 되어 있다. 본 원충의 감염은 포

자소체를가지고있는난포낭(Oocyst)이종숙주인고양이의

대변에섞여외계로배출된후중간숙주에경구적으로감염

된다. 그러나중간숙주는서로먹이사슬에의해감염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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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사람의감염은고양이의대변에서나와성숙된

난포낭이나돼지고기혹은조류등을날로먹었을때이루어

진다. 이 원충은 세포내 기생충으로서 대식세포 등 거의 모

든세포에감염되어여러가지병변을일으킨다(29, 30). 

선충류

(2) 선모충증(旋毛蟲症; Trichinosis)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의 숙주는 사람과 돼지 이외

에 쥐, 곰, 여우, 밍크, 개, 고양이 등이며 이들 동물의 근육

속에 피포유충(encysted larva)이 있을 때 서로 잡아 먹으

면감염이이루어진다. 사람인경우본충의피포유충이감염

된돼지고기를날로먹으면감염된다. 우리나라에서는과거

에 발견된 일이 없었으나 최근에 오소리 고기를 날로 먹어

감염된 일이 있었다(31). 소수 감염시는 별로 증상을 알 수

없으나 다량의 피포유충을 먹으면 장점막에서 성숙한 성충

감염으로인하여초기에는구토, 설사, 복통등을일으킨다.

감염 2내지 3주 후에는 성충에서 나온 자충이 혈관을 통

하여 인체 내의 근육 속에 들어가 피포유충이 되기 때문에

근육통, 발열, 호흡곤란등여러가지증상이나타난다. 치료

는 다이아벤다졸(Thiabendazole)이나 메벤다졸(Me-

bendazole)을 경구 투여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증

상을경감시킬수있다.

조충류

(3) 조충증(Taeaisis)

1) 무구조충증(無鉤條蟲症; Taeniasis saginata)

조충증은고대로부터알려져있는기생충감염으로사람

이유일한종숙주이다. 쇠고기를날로먹었을때고기살속

에 있는 낭미충(Cysticercus bovis)이 섭취되면 무구조충

(Taenia saginata)에감염된다. 충체의두부에갈고리가없

어 무구조충 혹은 민촌충이라고도 한다. 조충은 1,000 ~

2,000개의 편절이 연결되어 있어 길이 10~12m에 달하는

긴충체가사람의소장에기생하게된다(32). 

2) 유구조충증및낭미충증

(有鉤條蟲症; Taeniasis solium / 囊尾蟲症; Cysticercosis)

유구조충(Taenia solium)은 두부에 갈고리가 있어 유구

조충혹은갈고리촌충이라고부른다. 조충은길이 2 ~7m이

며약1,000개의편절로연결되어있다. 돼지고기를날로먹

었을때유구낭미충(Cysticercus cellulosae)이사람에섭취

되면감염이이루어진다. 본충은무구조충과마찬가지로성

충이소장에기생하 을때임상증상이없는것이보통이나

때로는 복부둔통, 공복통, 만성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보이

고있다. 그러나본충에감염되었을때충체의충란이위속

에역류되던가혹은본충의충란이입으로섭취되었을때충

란이탈각되어육구유충( 鉤幼蟲; hexacanth embryo)이

돼지와마찬가지로인체의근육속혹은뇌실질속에들어가

낭미충이된다. 이때낭미충의위치에따라여러가지증상

을나타내어소위낭미충증(cysticercois)을일으킨다. 

위의 무구조충증이나 유구조충증에 대한 치료는 프라지

콴텔 5 혹은 10mg/kg 단회 투여하면 된다(33). 그러나 사

람의 몸속에 감염된 낭미충의 치료는 쉽지 않다. 피하조직

이나 복강 내의 남미충은 프라지콴텔 25mg/kg 1일 3회

3~4일간을 경구 투약해야 한다(34). 뇌 속에 낭미충이 감

염되었을때는프라지콴텔 25mg/kg 1일 3회씩 7~10일간

투약해야하며부작용으로뇌압상승을예방하기위하여프

라지콴텔과 함께 덱사메사존과 같은 스테로이드 약제를 겸

용하여야한다(35). 

3) 아시아조충증(Taeniasis asiatica)

아시아조충(Taenia asiatica)은 형태학적으로 무구조충

과비슷하나그감염이쇠고기가아니라돼지고기를먹어서

감염된다. 이것을 착안하여 더욱 자세히 관찰한 바, 본충의

감 염형인 낭미충이 돼지의 간이나 내장에 있으므로 돼지

내장을날로즐겨먹는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필리핀

사람들에 본충이 감염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93년 본충

을신종으로(36) 우리나라에서처음발표한바세계학계에

서 많은 논란 끝에 현재 엄연한 조충의 일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임상증상과구충은무구조충과같다. 

수생 식물이 매개하는 식품기생충

흡충류

(1) 간질증(肝蛭症; Fascioliasis hepa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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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Fasciola hepatica)은 소나양등가축에흔히기생

하는 간흡충류에 속하는 기생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흔

히볼수있다. 사람은비정상숙주로서가축이뜯어먹는수

생 식물을 날로 먹으면 감염된다. 수생 식물, 특히 물냉이

(water cress), 수죽(water bamboo), 마름(water caltrop)

등의 표면에 피낭유충이 붙어 있다가 사람이 이것을 날로

먹으면 감염되어 간담도에 기생한다. 길이가 2 ~ 3cm나 되

는비교적큰흡충이사람의간담관에기생하게된다. 이때

는황달, 복통, 소화불량, 피로감등의증상이있다(37, 38).

때로는 이소적 기생으로 피하조직에 기생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10여예가보고된일이있다(39). 프라지콴

텔은치료효과는없고트리크라벤다졸(Triclabendazol)이

유효하며 5mg/kg 1일 2회 8시간 간격으로 투약하면 구충

이가능하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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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 Commentary

본 논문은 식품매개 기생충 질환,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종류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한 종설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기생충 감염률의 저하는 주로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급감에 의한 것인데, 이에 비하여 식품매개 기생충은

아직도 일정한 감염률이 유지되고 있고 의학적·공중위생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논문의 게재는 독자에게 새로운 경각

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시점에서 유용한 지식의 전달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자는 이 방면에 매우 많은 경험을 가진 권

위있는 학자로 논문의 중요성과 권위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용 태 순 (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본 논문은 최근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장 관련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서론적 소개와 단순한 기능성 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적용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필자가 밝힌 대로 장 질환, 종양성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더욱이 희망적인 것은, 프로

바이오틱스는 기타의 약제들에 비하여 생리적이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이들 균주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질환에 따른 최적의 균주를 확보하고, 최적의 용량과 기간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특히 임상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주 종 필 (경희의대 기생충학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