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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제주지역의 노루 질병에 관한

병리학적 연구

지도교수 :배 종 희

고 진 아

제주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노루(roedeer)는 사슴과(Capreolus)에 속하며 유럽노루와 시베리아노루 2종으로

분류된다.제주의 노루는 시베리아 노루의 아종으로 분류되고 있다.이 연구는

제주지역 노루의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공시동물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폐사된 총 58마리의 노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병리조직 검사,세균배양,중합효소연쇄

반응(PCR)및 기생충 검사를 수행하였다.노루의 질병 발생 양상은 세균 감염

17두(29.3%),기생충 감염 49두(84.5%),비감염성 질병 14두(24.1%)로 확인되었다.

노루의 중요한 병리학적 병변을 일으킨 세균 감염의 원인체로는 대장균

(Escherichiacoli)이 11두로 가장 많았으며,여시니아(Yersinapseudotuberculosis)

3두,연쇄상구균(Streptococcusspp.)2두 및 Bordetellabronchiseptica가 1두에서

검출되었다.기생충 감염예는 49두(84.5%)로 매우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며,

감염된 기생충은 근육포자충(Sarcocystisspp.)31두(53.4%),폐충(Dictyocaulus

spp.)25두(43.1%),분선충(Strongyloidesspp.)15두(25.9%),편충(Trichurisovis)



12두(20.7%),구포자충(Eimeriaspp.)9두(15.5%)및 갈색위충(Ostertagiaspp.)

8두(13.8%)등이 검출되었다.비감염성 질병으로는 흡인폐렴이 가장 많았다.

이 연구는 노루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질병 예방 및 방역 대책을 수립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향후 지속적인 노루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 노루, 병리, 기생충성 질병, 세균성 질병,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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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중 포유류는 5목 8과 15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박쥐목과 설치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중형동물로는 노루,오소리,제주족제

비가 있는데,그 중 노루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33].

노루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우제목(Artiodactyla)사슴과(Cervidae)흰꼬리

사슴아과(Odocolieinae) 노루속(Capreolus)에 속하며, 노루속에는 유럽노루

(Capreoluscapreolus)와 시베리아노루(Capreoluspygargus)의 2종이 있다.또한

시베리아노루는 지리적인 분포와 외부 형태의 차이에 따라 C.pygaruspygarus

Pallas와 C.pygarustianschanicusSatunin이라는 두 가지 아종으로 분류되며,

한반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C.pygarustianschanicu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12,18]

국내에서는 윤 [34]이 제주 노루 외관의 특징,생태학적 특성 및 행동양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 노루의 분류학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이를 토대로

산림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자원으

로서 적절한 관리기법과 응용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김 등 [21]은

2007년 현재 총 1,444두의 노루가 한라산에 서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노루의

적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루의 번식에 기초한 사회

생태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노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제주도 노루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파악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노루의 각종 질병에 대한

유용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반면 외국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985두의

야생노루 폐사체를 검사하여 창상,기아와 같은 비감염성 질병과 세균 감염,

기생충 감염 및 전신 질환 등의 감염성 질병이 폐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1].또한 노루와 다른 가축 및 노루와 사람 간에 감염성 질병이

상호 전파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이와 같이 야생동물은 인간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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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 또는 병원체의 증폭 숙주가 될 수 있다 [14].최근

영국에서는 야생 사슴 및 노루에서 Mycobacterium avium,Yersinia (Y.).

pseudotuberculosis와 같은 세균,구제역 바이러스(Footand mouth disease

virus:FMDV),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Bovineviraldiarrheavirus:

BVDV)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생충이 가축이나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3].국내에서는 고라니에서 소백혈병,소 전염성 비기관염,BVD및

FMD등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을 검사하였으나 전 두수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40].세균성 질병으로는 사슴에서 결핵병 항체가 확인되었으며,1두의 고라니

에서 요네병 ELISA 검사 양성반응을 나타내어 고라니가 소 질병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39].

현재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노루의 질병은 그다지 많지 않다.길 [20]은 전국의

야생 포유동물의 분변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을 조사한 바,강원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2두의 노루에서 미지의 선충류 1종을 보고하였다.제주도에서는 한 등 [44]이

한라산 등산로 주변 자연샘물 6개소와 야생노루 분변에서 Y.enterocolitica를 분리

하여 그 특성을 보고하였다.최근 제주도의 야생 노루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노루를

관광자원화 함에 따라 노루와 가축 및 사람의 접촉 기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노루가 가지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가축이나 사람으로 전파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폐사한 노루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노루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을 파악하고,전염성

질병의 감염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제주도 노루의 건강 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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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year)

fawn

<1

yearling

1-2

adult

>2
Total

No.ofexamined(%) 20(34.5) 21(36.2) 17(29.3) 58(100)

Ⅱ.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공시재료는 2008년 4월에서 2011년 10월 사이 제주도 소재 노루생태관찰원과

야생동물구조센터로부터 의뢰된 총 58두의 폐사된 노루가 대상이었다.노루의 나이는

이빨의 마모정도와 뿔이 있는 수노루의 경우는 뿔의 크기와 모양을 이용하여 구분하였으며

[5,10],연령에 따라 1세 미만의 새끼 노루(fawn),1～2세의 어린 노루(yearling)및 2세

이상의 성축(adult)으로 구분 하였다(Table1).

Table1.Agedistributionofroedeertested

2.병리해부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

  

  폐사된 노루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부검을 수행하여 외관검사 및 내부장기의

육안병변을 확인하였다.폐장,심장,간장,비장,신장,림프절,소화기계 등의 내부

장기를 채취하였고,10% 중성완충포르말린에 고정하였다.고정된 조직은 통상적인

조직 처리과정에 따라 파라핀에 포매하여 3～4㎛로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eosin(H&E)염색을 실시하였다.또한 조직 병변 내 세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Gram 염색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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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생물학적 검사

각 개체의 분변,기관,간 및 림프절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혈액배지와

MacConkeyagar에 접종하여 37℃에서 24～48시간 호기 및 혐기배양을 하였고,

분리된 균체들은 VITEK 2system (Biomerieux,USA)을 이용하여 동정하였다.

4.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chainreaction:PCR)

1)검사 시료의 핵산 추출

 순수 분리된 세균에서의 DNA 추출은 QIAamp DNA minikit(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실험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추출된

각각의 DNA는 -20℃에 보관하였다.

2)Oligonucleotideprimer의 염기서열

Y.enterocolitica와 Y.pseudotuberculosis를 감별하기 위한 확인 primer는

Table2에 제시한 염기서열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11].

3)PCR반응조건

Yersinia속균의 감별을 위하여 세균에서 추출한 DNA 2㎕와 각각의 primer

0.5㎕ (20pmol)및 DNaseRNasefreeDistilledwater17㎕를 AccuPower

HotStartPCR PreMix(BioneerK-5050,Korea)에 첨가하여 최종 반응 용량이

20㎕가 되도록 하였다.PCR조건은 95℃에 3분간 반응한 다음 95℃ 1분,62℃

1분 30초 및 72℃에 각 1분씩 30회 반복하고 최종 72℃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9].핵산의 증폭은 PCRThermalCyclerDiceC1000(Bio-rad,USA)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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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ogen Primer Sequence(5’-3’)
Position

(bp)

Y.enterocolitica 

Ail1 CGTCTGTTAATGTGTACGCTGC

458
Ail2 GGTGCCAACTTTTATGCTATCG

Y.pseudotuberculosis
Inv1 AAGGAGCAGGAGACTGAAGCGG

684
Inv2  TACCCCGACAGTGAGTAGAGGC

Table2.OligonucleotideprimerpairsforthedetectionofgeneofYersiniaspp.

4)PCR증폭산물의 확인

반응 종료 후,각각의 반응액 8㎕씩을 취하여 1.5% agarosegel상에서 전기

영동을 실시한 다음 RedSafe™ Nucleic Acid Staining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Korea) 용액(0.5 ㎕/㎖ in DW)으로 염색하였다. UV

transilluminator로 각각의 병원체에 대한 특이적인 밴드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증폭산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bpDNA Ladder(Bioneer,Korea)를

molecularsizemarker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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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생충학적 검사

 1)기생충 충란의 검출 및 동정

노루에서 채취한 분변에 대하여 실험실로 운송한 당일 포르말린-에테르 침전법을

이용하여 충란 검사를 실시하였다.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검출된 충란에 대한

형태학적 관찰을 통하여 기생충을 동정하였다.

2)충체의 동정

노루의 부검시 발견된 기생충 충체들은 10% 중성완충포르말린에 고정하여 표

본을 만든 후 육안 및 광학현미경적 관찰을 통하여 동정하였으며,선충류의 경우

5% glycerin으로 24시간 투명화 시킨 후에 Glycerin-jellymount로 광학현미경을

통해 형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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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과

1.폐사 노루 현황

검사에 이용된 총 58두의 노루 중 암컷이 31두,수컷은 27두로 나타났다.월별로

노루의 폐사는 암컷은 6～7월에 많았으며,수컷은 8,10월에 많았다(Fig.1).연령

별로 1년 미만의 새끼노루는 하절기(6월 및 8월)에 집중되는 반면 어린노루는

하절기(7～9월)와 동절기(12～1월)에 폐사 발생이 많이 관찰되었다(Fig.2).

Fig.1.Numberofroedeerexaminedmonthlybysex.

Fig.2.Numberofroedeerexaminedmonthlyb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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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of disease No.ofcases(%)

Bacteria 17(10.3)

Parasite 49(84.5)

Non-infectious 14(24.2)

Total 80

2.질병 검사 결과

총 58마리의 폐사한 노루에 대한 육안,병리조직,미생물 및 기생충 검사를

토대로 조사된 질병 감염 양상은 Table3과 같다.세균 감염은 17두(29.3%),

기생충 감염은 49두(84.5%)에서 확인되었다.비감염성 질병으로 진단된 예는 14두

(24.2%)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세 이상의 노루에서는 기생충 감염이 높게 나타난

반면,1년 미만 새끼노루에서는 세균감염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Fig.3).

Table3.Prevalenceofdiseaseof58roedeerin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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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Diseasepatternofroedeerbyage.

2-1.세균성 질병 결과

  총 58두의 노루를 검사한 결과 세균성 질병은 17두에서 확인되었다.세균성

질병의 원인체로는 Escherichia(E.)coli,Y.pseudotuberculosis,Streptococcus

spp.및 Bordetella(B.)bronchiseptica등 4종이 검출되었다(Table4).

E.coli감염은 총 11두에서 관찰되었으며 비교적 다양한 병변을 형성하여,

장염이 7두,다발성 장막염이 2두,장기종과 기관지폐렴이 각각 1두씩 관찰되었다.

이 중 다발성장막염의 경우에는 부검 시 심낭과 흉막에 유황색의 섬유소성 삼출물이

미만성으로 관찰되었고,뇌막 혈관은 충혈되어 있으며 뇌의 이랑과 고랑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혼탁하게 관찰되었다(Fig.4).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흉막과 심낭에

심한 미만성 섬유화농성 장막염과 함께 화농성뇌막염이 관찰되었다(Fig.5).장기종

예는 10일령 새끼노루에서 관찰되었고,육안적으로 소장(공장 및 회장)과 대장

(맹결장)의 장막면에 투명한 부분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어 취약하고,장벽은

기포로 인해 비후되어 있었다(Fig.6)조직학적으로는 공장,맹장 및 결장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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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점막하직에 다양한 크기의 빈공간이 다수 관찰되었다(Fig.7).때로 이와

같은 빈 공간이 장벽의 근육층까지 파급되어 있었다.기타 장관 내에서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세균인 Clostridium perfringens를 검출하기 위해 혐기배양을 실시

하였으나 균체는 검출되지 않았다.

Yersinia감염으로 확인된 3두의 노루에서는 부검 시 장간막 림프절이 현저

하게 종창되어 있었고,결장 점막은 미만성으로 발적되고 내강에 수양성 내용물이

다량 들어 있었다(Fig.8).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장간막 림프절을 비롯한 간장,

비장,신장 및 대장에서 병변 중심부에 세포 붕괴물과 다량의 세균 집락을 함유

하고 그 주변에 중성호성백혈구와 큰포식세포가 침윤되어 있는 다양한 크기의

괴사 또는 농양이 관찰되었다(Fig9A).병변에 분포하고 있는 세균집락은 Gram

염색 결과 Gram 음성 간균으로 확인되었다(Fig.9B).림프절에 대한 세균배양 검사

시 혈액배지 상에 점주한 유백색의 세균집락이 관찰되었으며,균체에 대한 PCR을

수행하여 가성결핵의 원인체인 Y.pseudotuberculosis임이 확진되었다(Fig10).

2두의 노루에서 Streptococcusspp.,1두에서 B.bronchiseptica가 폐장에서

분리되었으며,병리조직학적으로 기관지 내강과 폐포강 내 화농성삼출물을 함유

한 화농성기관지폐렴이 관찰되었다(Fig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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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 Number

(%)

Lesions

(No.ofcases)

Escherichiacoli 11(64.7)

Enteritis(7)

Polyserositis (2)

Intestinalemphysema(1)

Bronchopneumonia(1)

Yersiniapseudotuberculosis 3(17.6) Suppurativelymphadenitis(3)

Streptococcusspp. 2(11.8) Bronchopneumonia(2)

Bordetellabronchiseptica 1(5.9) Bronchopneumonia(1)

Total 17(100) 　

Table4.Prevalenceofbacterialdiseasesofroedeerin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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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site　 Infectionsite
No.of

roedeer(%)

Nematoda Dictyocaulusspp. Lung 25(43.1)

Strongyloidesspp. Smallintestine 15(25.9)

Trichurisovis Largeintestine 12(20.7)

Ostertagiaspp. Abomasum 8(13.8)

Trichostrongylusspp.
Abomasum,

Smallintestine
2(3.4)

Cestoda Monieziabenedeni Smallintestine 3(5.2)

Protozoa Sarcocystisspp. Striatedmuscle 31(53.4)

　 Eimeriaspp. Smallintestine 9(15.5)

2-2.기생충 감염 결과

 1)  기생충별 감염 현황

58두 노루의 분변 검사,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기생충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49두가 감염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생충별 감염률은

Table5와 같다.검출된 기생충은 총 8종이었으며,선충류의 감염이 가장 많았다.

선충류 중 폐충(Dictyocauluspp.)이 25두(43.1%)에서 확인되어 가장 높은 감염율을

보이고 있었으며,분선충(Strongyloidesspp.)15두(25.9%),편충(Trichurisovis)

12두(20.7%), 갈색위충(Ostertagia spp.) 8두(13.8%) 및 모양선충

(Trichostrongylusspp.)2두(3.4%)의 순으로 감염이 확인되었다.조충류로는

베네덴조충(Moniezia benedeni)1종만이 3두(5.2%)의 노루에서 관찰되었다.

원충의 경우 근육포자충(Sarcocystisspp.)이 31두(53.4%)의 심장과 골격근 등의

횡문근에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콕시듐(Eimeriaspp.)은 9두(15.5%)의

소장에서 관찰되었다.

Table5.Prevalenceofparasiticinfectionin58roedeerinJeju



- 14 -

2)기생충 중복 감염 현황

기생충 감염은 총 49두(84.5%)의 노루에서 확인되었으며,개체별로 1종의 기생충

에서 많게는 6종까지 중복 감염되어 있었다.기생충 감염 유형별로는 단독감염

15두(25.9%),2종 혼합감염 14두(24.1%),3종 감염 10두(17.2%),4종 감염 6두

(10.3%),5종 감염 3두(5.2%)및 6종 감염 1두(1.7%)로 확인되었다.

 

 3)병리조직학적 기생충 검사 결과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통하여 노루의 내부장기의 기생충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선충 및 원충의 감염을 확인할 수 있었다.선충류 중 가장 높은 감염율을

나타낸 Dictyocaulusspp.의 경우 감염된 노루 폐장의 실질과 기관지 내강에

다수의 폐충 충체가 관찰되었다(Fig.20A).폐충이 감염된 폐장의 기관지 상피

세포와 기관지 평활근의 증생이 관찰되었고,점막 및 점막하직에는 다수의 산성

호성백혈구의 침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20B).일부 기관지에서는 충체의

기계적 자극으로 인해 상피세포가 내강으로 탈락되었다.

갈색위충에 감염된 4위 점막의 술잔세포는 그 수가 증가하여 있었으며,점막

고유층에 산성호성백혈구의 침윤과 함께 혈관이 확장되어 있었다.일부 4위 조직

에서는 점막층에 침투하여 매몰되어 있는 충체가 관찰되었다(Fig22).맹장의

내강에서는 편충 충체가 관찰되었고,일부 성숙한 충체의 경우 자궁 속에 양측에

마개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술통 모양(barrelshaped)의 충란을 다량 가지고

있었다(Fig21).

근육포자충은 심근,골격근,혀 등과 같은 횡문근에서 확인되었고,심하게 감염

된 예에서는 심내막의 푸르키네 섬유(purkinjefiber)에서도 관찰되었다(Fig.23).

근육포자충에 감염된 근육에서는 포자충 주위로 염증반응이 없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장에 감염된 콕시듐의 경우 점막상피세포와 음와상피세포에

macrogametes,microgametes,gamonts,schizont둥의 다양한 발육 단계의 충체와

때로 oocyst도 관찰되었다(Fig.24).이로 인해 소장의 음와상피세포는 증생되고

음와 내강은 넓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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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충체 및 충란의 형태

육안소견에서 폐의 기관지강내에 유백색의 폐충 충체가 관찰되었다(Fig.13).

폐충에서는 매우 작고 얕은 구강을 보이는 두부와 함께 가는 미부가 관찰되었으며

(Fig.16A,B),수컷의 잘 발달된 교접낭 내에 짧고 망상인 교접자가 관찰되었다

(Fig.16C).기관 삼출물에서 난원형이며,무색의 아주 얇은 난각과 염전된 자충을

함유한 폐충 충란이 관찰되었다(Fig.19A).분선충의 충체를 관찰하지 못하여 충란

만으로 감염여부를 확인하였다.분선충란은 짧은 타원형으로 무색의 얇은 난각을

보였으며,내부에 운동성이 있는 유충이 관찰되었다(Fig.19B).편충은 맹장에서

관찰되었으며,전체부는 길고 가느다란데 비해,후체부는 뚜껍고 말려 있었다(Fig.

14).편충 충란은 갈색의 난각이 두터우며,양쪽 극에 투명한 마개를 지니고 있는

중배가 불룩한 술통 모양이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Fig.19C).4위 점막에서 관찰된

갈색위충의 수컷의 교접낭내 비교적 짧은 교접자가 관찰되었으며(Fig.17A),가느

다란 전단 각피에 양측의 돌기(Fig.17B)와 암컷의 생식공 덮개(Fig.17C)가 관찰

되었다.갈색위충의 충란은 무색을 띄며 난각은 얇고 내부에 다수의 세포를 지닌

내용물을 함유하고 있었다.(Fig.19D).모양선충은 갈색을 띄었으며 두단은 특별히

발달된 부위가 없었다.수컷의 교접낭내에는 통통하고 융기된 갈색의 교접자가

관찰되었고(Fig.18A),암컷을 충란을 함유하고 있었고 전단 부근에 뚜렷한 움푹

들어간 복부 절흔이 관찰되었다(Fig.18B,C).소장에서 유백색의 베네덴조충이

관찰되었다(Fig.15).베네덴조충의 충란은 무색의 뚜꺼운 난각을 지닌 사각형

형태로 관찰되었다 (Fig.19F).난원형의 근육포자충이 심근 및 횡문근에 감염되어

있었으며 그 내부에는 다수의 초승달 모양의 bradyzoite을 함유하고 있었다(Fig.

19G).구포자충의 난포낭은 난원형의 황갈색을 나타냈다(Fig.1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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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비감염성 질병 검사결과

전체 58두의 노루 중 비감염성 질병으로 진단된 예는 14두(24%)로 확인되었다.

이 중 흡인폐렴이 7두(50%)로 가장 많았고,저혈당증 2두(14.3%),고창증,창상,

횡격막 허니아,제 3위 식체 및 제 1위 부전각화증이 각각 1두씩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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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노루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제주에 서식하는

노루는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관찰하기 힘들 정도로 개체수가 적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노루 보호운동을 시작하여 강력한 밀렵단속과 노루먹이주기 행사 등

노루보호활동으로 이제는 제주도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개체수가 증가

하여 한라산 자생식물 및 농작물의 피해를 일으키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

하고 있다 [24,38].야생동물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자 또는 병원체의 증폭 숙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3,14],국내에는

노루에 대한 질병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이 연구에서 제주 노루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을 파악하고,전염성 질병의 감염 양상을 조사함과 동시에 인수공통전염병

원인체를 파악하여 노루 질병에 대한 예방과 가축과 사람에게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제주지역에서 폐사된 노루 58마리를 조사한 결과 폐사는

주로 여름과 가을에 많았으며,부검과 병리조직,세균,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루의 질병은 세균 감염 17두(29.3%),기생충 감염 49두(84.5%),비감염성 질병 49두

(24.1%)이 관찰되었다.

계절적으로 노루의 폐사는 여름과 가을(6～11월)에 많았으며,특히 8월에 많았다.

이는 Aguirre등 [1]이 스웨덴에서 조사한 노루의 폐사가 겨울철이 많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Aguirre등 [1]의 조사에는 겨울철 먹이 부족으로 인한 기

아를 주원인으로 판단하였지만 제주에서는 58마리 중 56마리가 노루생태관찰원에

서식하던 노루로 겨울철에도 주기적으로 먹이를 공급 받음으로 인해 겨울철 먹이부족

으로 인한 노루의 폐사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에서 여름철 폐사가 많았던 원인으로 기생충의 중감염과 서식밀도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분만 및 영역싸움 생태적인 부분 등의 종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6월에는 1년 미만의 새끼노루의 폐사가 많게 나타났으며,

이는 5월 말에서 6월에 노루의 분만 시기에 새끼노루들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노루생태관찰원에서 인공포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먹이공급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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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저혈당증 및 초유공급 부족으로 면역력이 결핍되어 세균 및 기생충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루의 질병 중 세균감염은 17두(29.3%)에서 관찰되었으며,주요 원인체로는 E.coli

(11두),Y.pseudotubercurosis(3두),Streptococcusspp.(2두),B.bronchiseptica

(1두)가 검출되었다.세균성 감염의 원인체 중 대장균은 11두(65%)로 가장 많게

검출되어 Aguirre등 [1]이 조사한 세균성 감염에서 대장균(33%)이 가장 많게

나온 것과 일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장균 감염은 장염 7두,다발성 장막염 2두,장기종 1두,기관지

폐렴 1두의 다양한 병변을 형성하였다.대장균은 사람 및 다른 포유류의 장관내

상재하는 균이지만 위장관 및 요로계,중추신경계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36],

병원성 대장균은 주로 어린 개체에 감염되어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체로

송아지,돼지,닭 토끼,사람,사슴,야생동물 등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4,30].

노루에서 대장균성 장염은 7두(4%)였으며,이는 윤 등 [35]이 동물원 설사를

보이는 야생동물 분변에서 분리한 40%보다 낮았다.결과의 차이는 이 연구에서

대장균 검출은 폐사한 노루를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른 노루가 야생동물이라서

사후부패 개체가 많았으며,대장균에 의한 병리학적 병변이 형성된 개체만을

조사하여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이 연구에서는 대장균 감염에 의한 다발

성 장막염이 2두에서 관찰되었다.동물에서 신생기 폐혈증은 일반적으로 E.coli,

Streptococcusspp.,Salmonellaspp.,Pasturellaspp.,andHemophilusspp.에 의해

발생되며 [15],세균은 제대 혈류를 타고 폐,장,간,신장,관절 등의 다른 장기로

빠르게 퍼진다 [2]. 돼지에서 대장균의 경구 감염에 의해 섬유화농성 다발성

장막염이 발생한 예가 있으며 [10],이 연구에서 대장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

다발성 장막염은 3개월령의 새끼노루에서 제대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와 2년령의

수노루에서 번식기 수노루간의 싸움에 의한 창상을 통한 대장균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다.또한,이 연구에서 인공포유 중인 생후 10일령의 새끼노루에서

공장,맹장,결장벽에 다수의 기종이 관찰되었다.장기종(Intestinalemphysema)은

위장관 벽과 그 주변의 장간막,장간막림프절 및 때로는 복강내 기타 다른 장기에

비정상적으로 가스가 축적된 다수의 낭(cyst)이 존재하는 특징적인 질병으로

사람과 동물에서 발생이 보고되었다 [6,7]. 이 연구에서 관찰된 장기종은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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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기타 장기는 거의 이상이 없었으며,균 분리시 E.coli가 검출되어 세균

감염에 의한 설사 및 사람에 의한 인공포유 미숙,포유에서 이유 단계로 넘어가

면서 먹이의 변화 등에 설사가 복합 작용하여 심한 설사증을 유발하여 장상피에

손상을 주어 이 부위로 가스가 침입 한 후,여러 부위로 파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세균감염 중 두 번째로 많았던 여시니아감염증은 58두 중 3두에서 관찰되었다.

여시나속균은 동물,자연환경 등에 널리 분포하며 11종의 여시니아 속 중 여시니

아증을 일으키는 것은 Y.enterocolitica,Y.pseudotubercurosis2종이다 [36].

국내에서 사람과 돼지,개 등의 가축 [27,29,42,43]및 야생동물 [26]에서 Y.

enterocolitica가 검출된바 있다.제주도에서 한 등 [44]이 한라산 자연샘물 및

야생노루의 분변에서 Y. enterocolitica를 검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Y.

pseudotubercurosis이 검출되어 차이를 나타냈다.Y.pseudotubercurosis감염은

국내에서 사람에 감염되어 급성 신부전 [23],다발성 간농양 [37]및 장간막 림프

선염 [19]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 노루의 여시니아증과 사람에 발생하는 여시니아증

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생충 감염은 직접적인 노루의 폐사와의 관계는 드물지만 약한 개체나 혹한

기에 기생충감염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폐사를 일으킬 수 있다 [5]. 이 연구에

서 제주도 노루의 기생충 감염률은 85%(49/58)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9년 허 [45]등이 경남 남부 지방 흑염소에서 96.8%,2005년 고 등 [17]의

전남 재래산양에서 91.2% 감염률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2003년 길 [20]이 한국

야생 포유동물의 기생충 감염률 53.4%,2000년 양 등 [32]이 사슴에서의 23.2%

보다는 높게 조사됐다.또한 2011년 최 등 [41]이 보고한 충북지역에서 고라니의

기생충 감염률 85%와는 비슷하였다.노루에서 검출된 기생충은 총 8종이었으며,

고 등 [17]이 전남 재래산양에서 10종,허 등 [45]이 경남 지역 흑염소에서 14종

보다는 낮았으며,양 등 [32]및 최 등 [41]이 전북지역의 사슴과 충북지역 고라니

에서 검출한 7종 보다는 높았다.또한 1968년 김 등 [22]이 제주도 소의 내부

기생충 감염을 조사한 18종 보다는 낮았다.노루에 감염된 기생충은 폐충 43.1%,

분선충 25.9%,편충 20.7%,구포자충 15.5% 의 감염률을 보였으며,이는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 기생충 감염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폐충 감염은 양 등 [3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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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의 사슴에서 Dictyocaulusfilaria 0.2%(1두)및 1968년 김 등 [18]이

Dictyocaulusviviparus 1.1%(11두)의 감염률을 보고하여 노루의 폐충 감염

43.1%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1972년에서 1981년까지 체코슬로바키

아에서 1,285마리의 노루에서 폐충의 감염으로 주로 여름과 겨울동안 46.3% 가

폐사한 바 있는 등 [5]폐충 감염이 노루의 폐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철저한 구충을 통한 방역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분선충은

15두(25.9%)가 감염되어 선충류 중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고 등 [17]이 재래

산양에서의 27.5%와 허 등 [45]이 조사한 흑염소에서의 25.2%와 비슷한 수준이

었으며,최 등 [41]이 조사한 고라니에서 분선충 감염 5%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분선충은 어린 새끼에서 식욕감퇴,체중 감소,설사 및 중등도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어 구충을 통한 질병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968년 김 등 [22]이 제주도 소에서와 타지역에서는 확장조충이 검출된 반면

제주 노루에서는 소가 종숙주 역할을 하는 베네덴 조충이 관찰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노루의 근육포자충 감염은 58두 중 31두가 감염되어 53.4%의

높은 감염률을 보였다.이는 1990년 양 등 [31]이 제주도 도축우에서의 조사한

36.7% ,1991년 강원도 도축우에서 조사된 43.6% [28]보다 높게 나타났다.근육포

자충은 가축 및 사람,새 및 척추동물을 포함한 포유류에 감염되며 약 130종이 보고

되었다 [8].국내에서는 주로 소의 근육포자충 감염이 보고되었으며 [28,31],엘크,

돼지에서도 보고 [16,25]된 바 있으나 노루에 근육포자충 감염을 보고한 바는 없다.

노루의 근육포자충감염은 국외에서 보고된 바로 개,여우 등을 종숙주로 하는

Sarcocystiswpiti,Sarcocystishofmani,Sarcocystisgracilis등 다양한 종이 있으며

아직 종숙주가 알려져 있는 않은 종도 있다 [8].근육포자충 중에는 Sarcocystis

homins과 같은 종은 소를 중간숙주로 하여 사람에 감염되어 식욕결핍,오심,설사

를 일으킬 수 있다 [13].이번 연구에서 노루에서 근육포자충이 53.3%의 높은 감염

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향후 노루에 감염된 근육포자충에 대한 종 확인

및 병원성,종숙주 등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이 연구에서

노루에서 구포자충은 9두(15.5%)에서 관찰되었으며 고 등 [17]이 재래산양에서

조사한 82.8%,허 등 [45]이 흑염소에서 조사한 87.1%,김 등 [22]이 제주도 소

에서 조사한 42.2%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그러나 최 등 [41]이 고라니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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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구포자충은 주로 어린개체에서 발생하여,

갈색 내지 황록색의 설사 및 탈수로 인해 폐사할 수 있는 등 어린개체에서는

중요한 기생충으로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며 어린 개체의 경우 구포

자충 중감염에 의해 폐사한 경우도 있었으며 성체에 감염되어 새끼노루에 감염

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또한 이 연구에서 기생충감염은 단독 감염이 15

두(25.9%),2종 감염이 14두(24.1%),3종 감염이 10두(17.2%)에서 관찰되었으며,6

종이 중복 감염된 예도 1두에서 관찰되었다.허 등 [45]이 경남지역의 흑염소에서

의 기생충 중복감염 여부 조사에 따르면 기생충 구제 직후 2～3종 혼합감염,기생

충 구제 2개월 후에는 4종이상의 혼합감염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여

기생충 구제 후 2개월 전에 재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노루에서도

기생충 감염이 높고 중복 감염이 높게 나타나 노루생태관찰원에서 기생충 구제시

재감염을 고려한 구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제주지역 노루의 비감염성 질병 중에는 흡인폐렴이 7두

(50%)로 가장 많았다.이는 노루생태관찰원에서 새끼노루를 대상으로 인공 포육

하는 과정에 포육자의 미숙으로 인해 우유성분이 오연되어 염증반응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지만 성체의 경우에도 흡인폐렴이 다수 관찰되어 노루에서 흡인폐렴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저혈당증은 생후 1달

미만의 새끼노루에서 발생한 예로 어미로부터 먹이공급을 받지 못했거나 인공포육

거부로 충분한 먹이 공급을 받지 못했던 예로 비감염성 질병 중 대부분은 야생

노루를 순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제주도 서식 노루의 질병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기생충

감염,여시니아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야생동물 질병의 전반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요네병이나

소바이러스성설사 등 도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가축의 질병과 노루와의 연관

관계 등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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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제주도에 서식하다 폐사한 58두의 노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병리조직학적,

세균학적 및 기생충학적 검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질병별로 세균 감염 17두(29.3%),기생충 감염 49두(84.5%),비감염성 질병 14두

(24.1%)로 확인되었다.

2.노루의 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세균 감염의 원인체로는 E.coli(11두)가

가장 많았으며,Y.pseudotuberculosis(3두),Streptococcusspp.(2두)및 B.

bronchiseptica(1두)가 검출되었다.

3.검사한 노루에서 기생충 감염은 49두(84.5%)로 매우 높았으며,그 중

Sarcocystisspp.가 31두(53.4%)로 가장 많았고 Dictyocaulusspp.25두(43.1%),

Strongyloidesspp.15두(25.9%),Trichurisovis12두(20.7%),Eimeriaspp.9두

(15.5%), Ostertagia spp. 8두(13.8%), Moniezia benedeni 3두(5.2%) 및

Trichostrongylusspp.2두(3.4%)의 순으로 검출되었다.

4.비감염성 질병으로는 흡인폐렴이 7두로 가장 많았으며,저혈당증 2두,고창증,

창상,횡격막허니아,3위 식체,1위 부전각화증이 각각 1두씩 진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제주도 노루에서는 기생충 감염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루 사육 기관에서는 정기적이고 철저한 구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세균성 질병의 경우 장내 세균인 대장균 감염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특히 인수공통전염병의 원인체인 Y.pseudotuberculosis와 Streptococcusspp.등도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노루 질병에 대한 예방과 가축과 사람에게 질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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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sforFigures

Fig.4.Polyserositis associated with E.coliinfection.Yellowish-white

fibrinousmaterialswereobservedonthesurfaceofthelungandheart

(A).Meningesofcerebrum andcerebellum showedcloudyappearance(B).

Noteflattenedgyri.

Fig.5.Severediffusefibrino-purulentpleuritisinlung(A,X100)andheart

(B,X200),andsuppurativemeningitisincerebrum (C,X200).H&E.

Fig.6.Multiplebubbleswithinjejunum,ileum,colonandcecum were

observed.

Fig.7.A sectionofjejunum.Severalgasbubbles(arrow)weremainly

locatedinmucosaandsubmucosa.H&E(X40).

Fig.8.Yersiniosis. Mesentericlymphnodeswereseverelyenlarged(A).

Colonshoweddiffuselycongestedandcontainedfluidcontents(B).

Fig.9.Note severe necrosisand abscesseswith intralesionalbacterial

coloniesinthemesentericlymphnode.(A).H&E,X400.Gram negative

coco-bacilli.(B).Gram stain,X400.

Fig.10.ResultsofPCRforY.pseudotuberculosis.M:100bpLadder,1~3:

Fieldsamples,4:negativecontrol,5:positivecontrol.

Fig.11.SuppurativebronchopneumoniaassociatedwithStreptococcusspp.(X100)

Fig.12.SuppurativebronchopneumoniaassociatedwithB.bronchisepticainfection(X200).

Fig.13.Lungworm Infection.Lungwormswereembeddedinthelumen

ofbronchi.

Fig.14.Trichuriasis.AdultofTrichurisoviswereembeddedinthelumen

ofce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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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Monieziabenedeniinfection.NoteMonieziabenedeniinsmall

intestine(A).Adultworm ofMonieziabenedeni(B).

Fig.16.Adultworm ofDictyocaulusspp.Femalehead(A)andposterior

end(B).Malespiculesandgubermaculum (C)

Fig.17.Adultworm ofOstertagiaspp.Malespiculesandgubermaculum

(A).Headwithcervicalpapillae(B).Femalevulvawithvulvarflap(C).

Fig.18.Adultworm ofTrichostrongylusspp.Maleworm (A)andspicules

andgubermaculum (insert).Femaleworm (B)andanteriorend(insert).

Fig.19.EggofDictyocaulusspp.(A),Strongyloidesspp.(B),Trichuriaovis

(C),Ostertagiaspp.(D),Trichostrongylusspp.(E),Monieziabenedeni(F)

andcystofSarcocyst(G),bradyziote(G,insert),OocystofEimeriaspp.(H)

Fig.20.Lungworm infection.Manylungworms(Dictyocaulusspp.)were

embeddedinthepulmonaryparenchyma(A,X100).Notebronchial

epithelialhyperplasiaandeosinophilinfiltrations(B,X200).H&E.

Fig.21.Trichuriasis.AdultwormsofTrichurisoviswereexistedinthe

lumenofcecum (X100).NotetypicaloperculatedeggsofTrichurisovis

(insert,X400).H&E.

Fig.22.AdultwormsofOstertagiaspp.(arrows)wereembeddedinthe

mucosaofabomasum (B,H&E,X100).

Fig.23.Sarcocystisinfection.Well-demarcatedroundtoovalcystswere

locatedwithincardiacmuscle(A)andPurkinjefibers(A,insert).H&E.

X400.

Fig.24.Coccidiosis.VariousstagesofEimeriaspp.wereobservedinthe

intestinalmucosa.Notemacrogametes(bluearrow),microgametes(red

arrow),oocyst(blackarrow),undifferentiatedgamonts(openarrow).H&E.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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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roedeer,akindofsiberianroedeer,belongstothegenusCapreolus

in theCervidaefamily.ThegenusCapreoluscontains2speciessuch as

europeanandsiberianroedeer.Thepurposeofthisstudyistoinvestigate

thediseasesofJejuroedeerandtoprovidebasicinformationforthedisease

controlofroedeerinJeju.Thisstudywascarriedoutusingfifty-eightroe

deercarcasses in Jeju from April2008 to October2011.To investigate

diseases, we conducted necropsy and then performed histopathological,

bacterial,parasiticexaminationand polymerasechainreaction.Accordingto

necropsyandlaboratoryexaminations, 17 (29.3%)bacterialand49(84.5%)

parasiticinfections,and14(24.1%)non-infectiousdiseaseswereobserved.

MajorbacterialpathogensassociatedwiththisstudywereEscherichiacoli,

Yersinia pseudotuberculosis, Streptococcus spp., and Bordetella

bronchiseptica.Parasiticinfectionswereobserved in 49(84.5%)roedeer.

Detected parasites were Sarcocystis spp.(n=31,53.4%),Dictyocaulus spp.

(n=25,43.1%),Strongyloidesspp.(n=15,25.9%),Trichurisovis(n=12,20.7%),

Eimeria spp.(n=9, 15.5%), and Ostertagia spp.(n=8, 13.8%). Aspiration

pneumoniawasthemostcommonnon-infectiousdisease.Thisstudymight

beusedasavaluablebasicinformationtosetupmanagementplanofroe

deerdiseasesin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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