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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어린이들의 요충 감염 실태

원 보건 학 임상병리과

김  유  

Prevalence of Enterobius vermicularis Infection in Preschool Children

Yoo-Hyun Kim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 570-750, Korea

  The prevalence rate of Enterobius vermicularis eggs was investigated among preschool children located in 
the area of Iksan, Jeonbuk, during the period from March to July, 2005. Of the 1,082 children examined 
78(7.2%) were found to be positive for E. vermicularis egg by the adhesive cellotape anal swab method. The 
egg positive rate of male and female were 6.7% and 7.8%, respectively. The positive rates range from 5.1% 
to 8.7% among preschool children, and the highest egg positive rate was observed in the 7 year old age 
group. Through this survey, it was determined that the E. vermicularis infection is still prevalent among 
children in Jeonbuk,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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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서      론

요충(Enterobius vermicularis)은 사람의 장  내 기생하

는 선충으로 히포크라테스 시 부터 알려져 왔으며, pin 
worm 는 seat worm으로도 불리고 사람이 유일한 종숙

주이다. 
요충은  세계 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온난한 기후와 

개발도상국가에서 감염률이 높고 집단 감염이 쉽게 일어

난다. 성인보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기생충으

로 면역기능이 미숙하고 개인 생에 한 리능력이 부

족한 소아는 요충에 한 감수성이 높다. 한 취학  

어린이들은 부분의 생활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교신 자 : 김유 , (우)570-750, 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 보건 학 임상병리과

Tel : 063-840-1218, 011-653-7480
E-mail : yhkim@wkhc.ac.kr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원 보건 학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서 보내게 되므로 빈번한 요충 감염이 이루어지게 된다

(양, 1988).
요충의 감염은 항문의 가려움과 복부 장애  충수염

을 포함하여 장내 감염증을 나타내지만, 항문 주 와 때

로는 여성의 질, 난소와 생식기계 질환 등 장  외 감염

증을 유발하는 요한 인체 기생충의 하나이다(Beaver 
등, 1984; Chung 등, 1997; 김과 지, 2001; Hong 등, 
2002).

우리나라에서 60년 에는 요충 감염이 회충, 편충, 구
충 등과 함께 4  기생충의 하나로 지목되었으며 이후 약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다른 선충류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박멸, 퇴치되었으나 요충은 아직도 가족 

체나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들 사이에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 수 의 향상과 환경의 개선으로 기생충 리가 

비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에서도 어린이들의 요충 

감염이 감소되지 않는 원인  하나는 충체로부터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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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 vermicularis egg positive rate by sex and age in preschool children

Age
Male Female Total

No. Exam No. Pos(%) No. Exam No. Pos(%) No. Exam No. Pos(%)

3  26  1(3.8)  13  1(7.7)  39  2(5.1)
4  72  4(5.6)  60  5(8.3) 132  9(6.8)
5 154  9(5.8) 148 10(6.8) 302 19(6.3)
6 179 13(7.3) 167 12(7.2) 346 25(7.2)
7 139 11(7.9) 124 12(9.7) 263 23(8.7)

Total 570 38(6.7) 512 40(7.8) 1,082 78(7.2)

된 충란이 짧은 시간 내에 감염형으로 발육되어 집안이

나 생활 주변에 분산되어 있다가 쉽게 감염이 이루어지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들은 한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집단 

감염이 용이할 것이다.
최근 요충 감염 실태는 Yoon 등(2000)의 춘천지역의 

취학  어린이들의 9.2%, Lee 등(2000)의 충남 당진 지

역 유치원과 등학교 학생의 14.8%, Lee 등(2000)의 철

원군 장애인 시설에서 20.6%, Kim 등(2001)의 경남 함양

군 등학생에서 12.6%, Kim 등(2003)의 거제도 등학

생에서 9.8% 등의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지역의 유치원생

을 비롯한 취학  어린이들에게도 요충 감염이 높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북 익산시와 인근 지역의 취학  어린이

를 심으로 최근의 요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1986년

과 1995년의 감염 실태와 비교하여 요충 감염 추이  

방 책과 교육의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Ⅱ. 재료  방법

1. 연구 상

2005년 3월부터 7월까지 북의 익산시와 인근 지역에 

치한 수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1,082명(남 570명, 여 512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2. 검사방법

요충란 검출을 하여 Graham씨의 Scotch-tape anal 
swab법(1941)의 변법인 cellotape anal swab법을 사용하

으며, 오 에 상 기 을 방문하여 1매씩의 도말 표본을 

만들고 실험실로 운반하여 미경의 100배 시야에서 경

검하 다.

Ⅲ. 결      과

북 익산시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취학  어린이

들의 요충 감염 실태를 알아보기 하여 수개의 유치원

과 어린이집 아동 1,082명을 상으로 cellotape 항문주  

도말검사를 1회 실시하 으며, 성별・연령별 분포와 검

사 성 은 Table 1과 같다.
검사 상 1,082명 에서 요충란 양성자는 78명으로 

7.2%의 양성률을 보 으며, 성별 충란 양성률은 남자가 

570명  38명이 양성으로 6.7%, 여자는 512명  40명

이 양성으로 7.8%의 양성률을 보여 남자보다 여자에서 

양성률이 높았다.
연령별 요충란 양성률은 7세군이 263명  23명이 양

성으로 8.7%로 가장 높았고, 6세군의 7.2%(25/346), 4세

군의 6.8%(9/132), 5세군의 6.3%(19/302) 순이었으며, 3세

군은 39명  2명이 양성으로 5.1%로 가장 낮았다.  
남자 아이들의 연령별 요충란 양성률 비교는 7세군이 

7.9%(11/139)로 가장 높았고 6세군 7.3%(13/179), 5세군 

5.8%(9/154)  4세군 5.6%(4/72) 순이었으며, 3세군은 

3.8%(1/26)로 가장 낮았다.
여자 아이들의 연령별 요충란 양성률은 7세군이 

9.7%(12/124)로 가장 높았으며, 4세군의 8.3%(5/60), 3세

군의 7.7%(1/13), 6세군의 7.2%(12/167) 순이었으며, 5세

군이 6.8%(10/148)로 양성률이 가장 낮았다.
체 성별-연령군  7세군의 여자는 요충란 양성률이 

9.7%로 가장 높은 양성률을 보 으며, 3세군 남자는 

3.8%로 양성률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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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E. vermicularis egg positive rates among preschool children of Iksan area in 1986, 1995 and 2005 by sex

Sex
No. positive / No. examined(%)

1986(Kim) 1995(Kim) 2005(Present study)

Male 21/282(7.5) 17/221(7.7) 38/570(6.7)

Female 18/273(6.6) 9/197(4.6) 40/512(7.8)

Total 39/555(7.0) 26/418(6.2) 78/1,082(7.2)

Ⅳ. 고      찰

요충의 충란은 일반 인 변검사로는 쉽게 검출할 수 

없으며, 요충 감염증은 오늘날 보편 인 기생충증이 아니

지만 요충 감염에 한 감염실태 보고는 극히 제한 이

다.
우리나라의 요충 감염에 한 조사는 1949년 Hunter 

등이 최 로 20.2%의 감염을 보고한 이후, 주와 김(1957)
은 서울 17.8%와 농  21.6%, Seo와 Rim(1963)은 서울 

20.6%와 지방 40.5%, 임 등(1986)은 도시 13.8%와 지방 

52.5%, 최 등(1987)은 서울 심지역 12.1%와 주변지역 

28.2%, 지방 25%, 양(1988)은 서울의 13.6%와 농 의 

15.7%, 김 등(1991)은 원주 지역 19.9%, 김(1995)은 익산

지역 유치원생에서 6.2%, Yoon 등(2000)은 춘천지역의 

취학  어린이들에서 9.2%, Lee 등(2000)은 충남 당진 

지역 유치원과 등학교 학생의 14.8%, Lee 등(2000)은 

철원군 장애인 시설에서 20.6%, Kim 등(2001)은 경남 함

양군 등학생에서 12.6%, Kim 등(2003)은 거제도 등

학생에서 9.8%를 보고하는 등 조사 시기와 지역  연령

층간에 감염률 차이는 있으나 요충의 감염이 높게 유지되

고 있으며, 도시와 지방 는 농 의 비교에서는 지방이

나 농 의 감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요충란 양성자는 7.2%로 조사되었으며

(Table 1), 이 결과는 검사환경과 검사 시기  연령층 등

을 감안하면 상기의 보고들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

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 기생충 감염 통계인 보사부와 

한국건강 리 회(1997)의 비슷한 연령층의 감염률 3.7% 
보다 월등히 높은 감염을 보 다. 

한 매년 요충 감염률이 감소되고 있다(보사부와 한

국건강 리 회, 1997)는 보고와는 달리 익산지역의 요충 

감염에 한 조사에서는 김의 1986년 7.0%, 1994년 

6.8%, 1995년 6.2%  이번 조사의 7.2% 등 20여년 이

나 10년 의 감염률과 별 차이 없이 꾸 히 요충 감염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Fig. 1). 

Fig. 1.  Comparison of egg positive rate of E. vermicularis 
among preschool children of Iksan area in 1986, 1995 and 2005 
by sex.

성별에 따른 요충란 양성률에 하여 양(1988), 임 등

(1986), 최 등(1987)은 남자보다 여자의 양성률이 높다고 

하 으며, 성 등(1966)과 김(1994, 1995)은 남자의 양성률

이 여자보다 높다고 하 으나 보사부와 한국건강 리

회(1992) 보고서는 남녀의 성별에 따른 감염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 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남자(6.7%)보다 여자(7.8%)의 요충

란 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익산 지역의 조사에서도 이 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상반된 보고들을 종합해 볼 

때 성별간의 감염률 차이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성별에 따른 요충 감염률에 차

이가 인정된다면 그 인과 계에 하여는 별도의 연구

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학생들 사이의 요충 감염은 학 당 학생수에 향

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Kim 등, 2001)가 있었으나, Kim 
등(2003)은 학 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군에서 요충 감

염이 가장 높았다는 보고와 함께 학 당 학생 수와 무

하게  다른 요소가 요충 감염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취학  아동들의 기 교육기 으로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생활 정도가 비슷한 수 이고 어느 정도 시설 기

이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어 요충 감염 실태는 비슷할 것

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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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 감염이 생활 수 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기보다는 

기생충에 한 인식 정도나 생 리 차이에서 오는 결

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요충 감염자와 그 가족들  집단 생활자들을 상으

로 구충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더라도 요충의 완 한 치료

는 어려우며 재감염이 빈번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효과 인 요충 감염 리를 해서는 개인

생을 철 히 함은 물론,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

설의 경우 주  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주기 인 검사와 구충제 투여를 포함하

여 기생충에 한 폐해를 주지시키는 계몽교육과 함께 지

속 이고 체계 인 집단 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Ⅴ. 결      론

북 익산시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취학  어린이들

의 요충 감염 실태를 조사하기 하여 2005년 3월부터 7
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1,082명을 상으로 cello-
tape 항문주  도말검사를 1회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체 1,082명  요충란 양성자는 78명으로 7.2%이

었다.
2. 성별 요충란 양성률은 남자의 6.7%보다 여자가 

7.8%로 높았다.
3. 연령별 요충란 양성률은 7세군이 8.7%로 가장 높았

고, 3세군이 5.1%로 가장 낮은 양성률을 나타냈다.
4. 이 지역의 요충란 양성률 조사인 1986년의 7.0%, 

1995년의 6.2% 등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북 지역의 

요충란 양성률은 꾸 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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