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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티카충은 해마에 기생보고가 밝혀진 후

(Thompson et al., 1964), 미국 해산어 수족관에서의 

스쿠티카충 감염보고를 비롯하여(Cheung et al., 
1980) 호주에서는 bluefin tuna의 뇌에 침입하여 치

명적 뇌염을 일으킨 경우가 있고(Munday et al., 
1997), 스페인과 포루투칼에서는 넙치와 비슷한 

양식 품종인 turbot에 피해를 유발한 보고가 있다

(Dykova and Figueras, 1994; Ramos et al, 2007). 어
류외 품종에서는 가재류의 스쿠티카증에 대한 병

리학적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Athanassopoulou et 
al., 2004). 넙치의 경우는 일본에서 감염보고가 먼

저 이루어졌으며(Ototake and Matsusato, 1986; 

Yoshinaga and Nakazoe, 1993), 국내에서도 스쿠티

카충의 형태학적 연구와 병리조직학적 연구등이 

이루어졌다(Jee et al., 2001; Jin et al., 2003). 
넙치는 국내 양식어류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제주지역이 생산량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넙치양식과정 중 질병

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 양식 넙치의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 

스쿠티카증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 중 하나

로 보고되고 있으며(Jin et al., 2003), 2000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양식넙치의 스쿠티카

증 발생동향등이 보고되고 있다(Jin et al., 2007).
이 연구는 현재 국내 양식넙치의 질병 중 피해가 

심각한 질병으로 꼽히는 질병중 하나로 알려진 스

쿠티카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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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역 넙치 양식장의 스쿠티카증 발생동향을 조

사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채취

 스쿠티카증 발생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2007
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제주지역 넙치양식장 총 

357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장 방문 모니터링 조사 

또는 양식장에서 질병에 감염되어 검사 의뢰된 넙

치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1).

스쿠티카증 진단

스쿠티카증 진단은 넙치의 아가미 새엽과 체표

의 병변부위 및 뇌등을 슬라이드글라스에 채취하

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100～400배율로 검경

하였다. 스쿠티카증외의 다른 기생충성 질병의 경

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단하였고, 그 외의 세균 

및 바이러스성질병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방법에 

따라 진단하였다.
스쿠티카증 확정은 스쿠티카증 단독감염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의 혼합감염을 포함하여 발생

동향을 분석하였다. 스쿠티카증 감염 증상 사례와 

광학현미경에서 관찰되는 스쿠티카충의 형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발생 동향 분석

스쿠티카증 발생동향 분석은 질병진단을 위해 

채집된 양식장 시료 집단중 동일한 사육조건의 시

료는 시료 숫자에 관계없이 한건의 시료집단으로 

처리하여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년도별 

및 월별 발생 비율과 어체 크기별 발생 비율을 분

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07년부터 2014까지 질병발생 넙치 양식장에

서 질병 감염의심 시료를 대상으로 발생동향을 조

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매년 최저 548건(2009년)에
서 최고 2,117건(2013년)의 질병진단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스쿠티카증으로 진단된 사례는 복합감

염과 단독감염을 포함하여 23.8%(2014년)～36.4% 
(2007년)로 조사되었다(Table 1). 

2011년을 기준으로 2011년 이후에 스쿠티카증 

진단비율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으로 조사

되었고, 또한 진등(2007)이 2000년부터 2004년 사

이의 제주지역 넙치 양식장의 질병진단 조사결과 

전체 질병건수 대비 약 40% 정도가 스쿠티카증으

로 보고 한 결과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스쿠티카증 발생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새로

운 질병 또는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질병등이 

증가로 인해 질병진단수요가 증가하면서 스쿠티

카증 진단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넙치 크기별 스쿠티카증 발생동향 분석을 위해 

질병 진단 시료 중 스쿠티카증으로 진단된 시료들

Fig. 1. Sampling area for survey of scuticociliatosis in 
jeju from 2007 to 2014.

Table 1. Occurrence of Scuticociliatosis in olive flound-
er farm of jeju from 2007 to 2014

Years No. of
samples

No. of 
scuticociliatosis

diagnosis

incidence rate
of scuticiliatosis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939
 703
 548
 633
 587
1570
2117
1965

342
222
195
194
192
480
626
468

36.4
31.6
35.6
30.6
32.7
30.6
29.6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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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크기별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

과 10㎝～20㎝ 크기가 전체 스쿠티카증의 절반 이

상인 50.5%를 차지하였고, 20㎝～30㎝의 넙치의 

경우는 35.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넙

치 스쿠티카증 감염 넙치 중 전체의 86.2%가 10㎝ 
～30㎝ 크기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로서 스쿠티카증이 넙치 중간육성단계

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40㎝를 넘는 크기의 넙치의 경우에도 1.9%를 차지

하여 성어에서도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조사기간 동안 월별 스쿠티카증 발생동향 조사

결과에서는 1월, 2월, 4월, 6월, 7월, 8월에 상대적

으로 높은 발생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Table 2. Occurrence of scuticociliatosis in different sizes 
of olive flounder

Years

incidence rate(%) of scuticiliatosis 
based on sizes

～≤10
10<～
≤20

20<～
≤30

30<～
≤40 4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verage

6.1
7.2
5.1
5.7
7.3
1.7
2.2
1.7
5.0

46.8
49.1
60.5
54.1
46.9
49.6
46.2
49.4
50.5

33.6
34.2
26.7
33.5
35.9
41

44.9
38.9
35.7

10.5
8.1
3.1
6.2
8.3
7.3
5

7.1
6.9

2.9
1.4
4.6
0.5
1.6
0.4
1.8
3

1.9

Fig. 2. Olive flounder infected with scuticociliatosis and features of scuticociliates. A-C, scuticociliatosis symptoms; 
D, scuticociliates in skin of olive flounder; E, scuticociliates in brain of olive flounder; F, scuticociliates in gill 
of olive fl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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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결과는 제주지역의 경우 넙치 치어 입식

시기가 가을철과 봄철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전년

도 가을철 입식치어의 경우는 주로 이듬해 봄철에 

20cm 내외 크기에 도달하게 되고, 봄철 입식 종묘

는 6월 이후 여름철에 2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는

데 이러한 넙치 크기에서 스쿠티카증 감수성이 높

게 나타난 Table 2의 결과와 매우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넙치 치어 입식

단계부터 약 30㎝ 크기까지의 중간육성단계에서 

가장 고질적인 질병 중 하나가 스쿠티카증인 것으

로 판단되며, 스쿠티카증 예방이 양식넙치의 생산

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요   약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지역 넙치 양식장

의 스쿠티카증 발생동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질

병진단을 위해 채집된 시료 중 23.8～36.4%가 스

쿠티카증으로 진단되었으며, 성장단계별 스쿠티

카증 발생비율 조사 결과에서는 10㎝～20㎝ 크기

의 넙치가 스쿠티카증 확인 시료 전체의 50.5%로 

확인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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