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사람에서 대장균은 정상적인 균으로 존재하다가 기회감염으

로 설사증, 요로감염증, 패혈증, 뇌막염 등 의 다양한 질병을 유

발한다(Nataro 등, 2007). 조류에서는 국소적 또는 전신적 감

염으로 인해 기낭염(airsacculitis), 두부종창증(swollen-head 

syndrome). 봉와직염(coliform cellultis), 복막염(peritoni-

tis), 수란관염(salpingitis), 고환염(orchitis), 활액막염(syno-

vitis), 난황낭 감염(yolk sac infection), 장염(enteritis)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성장저하나 폐사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인 손해를 끼친다(Swayne 등, 2020). 따라서 대장균 등의 기회

감염에 의한 질병의 발생을 줄이고 가축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

해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였고 또, 질병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가축, 축산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서

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의 출현이 보고되고 있다(Kwak 

등, 2006; Cho 등, 2008; Kim 등, 2009; Yun 등, 2010; 

Bonnedahl과 Järhult, 2014; Cho 등, 2014; Kim 등, 2020; 

Ong 등, 2020).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즈음은 폐수 등의 환경에

서도 항생제 내성균이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6; Cho 등, 

2014; Kim 등, 2014; Lee 등, 2017; Hwang 등, 2020). 또 여

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다제 내성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항생제 내성균 또는 내성 유전자가 

사람에게로 전달될 경우 공중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Normand 등, 2000; Phillips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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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occurrence and the antimicrobial resistance of Escherichia coli 
isolates obtained from the feces of wild birds in Daegu. In total, 98 E. coli isolates (17.9%) were ob-
tained from 547 fecal samples of wild birds. The E. coli carried by the birds showed a relatively high 
rate of antimicrobial resistance to tetracycline (27.6%) and ampicillin (21.4%). Drug resistance of the 
isolates to the others (penicillins, cephems, carbapenems, aminoglycosides, quinolones, sulfonamides 
and phenicols) resulted in the rates less than 20%, and all isolates were susceptible to imipenem, 
ciprofloxacin, cefotetan, and amikacin. Approximately, 45% E. coli among the isolates were resistant 
to one or more drugs tested. The higher rate of tetracycline resistance led us to determine the preva-
lence of the tet genes (tetA, tetB, tetC, tetD and tetE) in the tetracycline-resistant E. coli isolates by 
using PCR. All isolates of the tetracycline-resistant E. coli contained at least one or more of these tet 
genes examined. The most prevalent one was tetA (59.3%), and followed by tetB (7.4%) when tested 
with the selected 5 tet genes. Except tetA and tetB, however, the remaining tet genes (tetC, tetD, and 
tetE) tested were not found in this study. Nine isolates among the tetracycline-resistant E. coli con-
tained the two (tetA and tetB) determinants of tetracycline resistance,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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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서 항생물질 내성세균은 야생조류에서 1975년 비

둘기에서 대장균이 최초로 분리 보고 되었고(Sato 등, 1978) 그 

후 야생조류에서 분리한 항생제 내성 대장균의 보고서는 외국

과 국내에서 보고 된 바 있다(Kwak 등, 2006; Cho 등, 2008; 

Bonnedahl과 Järhult, 2014; Cho 등, 2014; Kim 등, 2020; 

Ong 등, 2020). 그러나, 사람과 동물에서는 병원성 대장균의 항

생제 내성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의 

항생제 내성에 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도심 주위

에 서식하는 야생조류는 우리 주변 환경에서 공생하고 있으므로 

사람 및 가축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

성이 많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도심의 조류에서 항생

제 내성균의 출현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내성균 또는 내성 유

전자의 교환과 전파를 가능하게 하고 짧은 시간에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항생물질 내성을 확산시키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Bonnedahl과 Järhult, 2014). 따라서 안심과 달성 습지의 

조류와 달성공원의 조류는 사람에게 각종 질병을 매개하는 전염

원으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분리된 대장균

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양상을 조사하고, 또한 약제에 내성을 

보인 균주 중 내성이 높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전자의 보유현

황을 연구하여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방지 및 저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균 분리 동정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구지역 금호강 하류 안

심습지와 달성습지 주위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분변 472점 및 

달성공원 내 사육중인 조류 분변 75점을 채취하여 실험에 공시

하였다. 채취한 가검물을 MacConkey agar (Oxoid, UK)에 도

말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대장균으로 의심되는 집

락은 EMB agar (Oxoid, UK)에 도말한 후 37℃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금속성 광택을 나타낸 집락을 선택하여 순수 분리 후 

VITEK II compact (BioMerieux, France) 및 MALDI Bio-

typer (Bruker, Germany) 이용하여 최종 동정하였다. 

항생제 내성 시험

항생제에 대한 내성 실험은 VITEK II AST-N169 항생제 카

드(BioMerieux, France)를 사용하였다. 순수 분리한 균주를 

tryptic soy agar (Oxoid, UK)에 접종하여 37℃에서 18∼24

시간 배양한 후 0.45% saline에 부유시켜 MacFarland 0.6

로 만든 다음 이 균액 145 mL를 새로운 3 mL 0.45% saline에 

vortexing하여 VITEK II compact (BioMerieux, France)

를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항생제

는 ampicillin (AM), amoxocollin/clavalanic acid (AMC), 

ampicillin/sulbactam (SAM), cephalothin (CF), cefotax-

ime (CTX), cefotetan (CTT), cefoxitin (FOX), cefazolin 

(CZ), cefriaxzone (CRO), imipenem (IPM), chloram-

phenicol (C), gentamicin (GM), amikacin (AN), nalidixic 

acid (NA), ciprofloxacin (CIP), tetracycline (TE), trim-

ethoprim/sulfamethoxazole (SXT) 등 17종이다. 

Tetracycline 내성 유전자 검사

TE 내성 유전자의 확인을 위한 5종의 primers는 macrogen 

(Korea)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Table 1). 공시균에 대한 ge-

Table 1. Primers and PCR conditions for the detection of tetracycline resistance determinants

Gene Primers Annealing 
temperature (℃)

Fragment 
size (bp) Reference

tet (A) 5’-GGCGGTCTTCTTCATCATGC-3’ 64 502 17
5’-CGGCAGGCAGAGCAAGTAGA-3’

tet (B) 5’-CATTAATAGGCGCATCGCTG-3’ 64 930 17
5’-TGAAGGTCATCGATAGCAGG-3’

tet (C) 5’-GCTGTAGGCATAGGCTTGGT-3’ 65 888 17
5’-GCCGGAAGCGAGAAGAATCA-3’

tet (D) 5’-GGATATCTCACCGCATCTGC-3’ 57 435 13
5’-CATCCATCCGGAAGTGATAGC-3’

tet (E) 5’-GTGATGATGGCACTGGTCAT-3’ 52 1,198 33
5’-CTCTGCTGTACATCGCTCT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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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c DNA 추출은 boiling법으로 실시하였다. 균을 tryptic 

soy broth (Oxoid, UK)에 접종하여 37℃에서 18∼24시간 진

탕 배양하였다. 배양된 균액 1.0 mL를 13,000 rpm에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 멸균 증류수 0.5 mL로 재 

부유하였다. 균 부유액을 끓는 물에 10분간 가열한 다음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template DNA로 실

험에 사용하였다.

PCR은 Maxime PCR Premix (i-StarTag, intron, Korea)

를 사용하여 Lanz 등과 Sengel∅v 등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 각각의 primer 1 mL와 template DNA 2 mL를 넣은 

후 멸균된 증류수를 혼합하여 최종 20 mL로 하였으며, UNOII 

thermal cycler (Biometra, Germany)로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조건은 초기 denaturation시킨 후, denaturation, 

annealing, extention의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extention을 

실시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전자동 전기영동장치(QIAxcel 

Advanced system, Netherland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결    과

대장균 검출

안심과 달성 습지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대장균 59주와 달

성공원 내 사육중인 조류의 분변으로부터 대장균 39주가 분리

되어 총 98주의 대장균을 분리하여 대장균 검출률은 17.9%로 

Table 2와 같다.

항생제 내성 시험 결과 

분리된 대장균 98주에 대한 AM 등 17종에 대한 항생제에 대

하여 내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TE에 대한 내

성률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AM이 21.4%순이었다. 

한편 NA, CF, C, SAM에 대해서는 10.2∼17.3%의 내성률을 나

타내었고 AMC, GM, FOX, CTX, CRO, SXT 및 CZ에 대해서

Table 2. Prevalence of E. coli from 547 feces of wild birds in Daegu

Classification No. of  
samples

No. of  
isolates (%)

Ansim & Dalseong swamp 472 59 (12.5)
Dalseong park 75 39 (52.0)
Total 547 98 (17.9)

Table 3. Antimicrobial resistance of 98 E. coli isolates

Classification Antimicrobial  
drugsa

No. (%) of resistant strains

Ansim & Dalseong  
swamp (59)b

Dalseong  
park (39)

Mean  
(98)

Penicillins AM 11 (18.6) 10 (25.6) 21 (21.4)
SAM 10 (16.9) 7 (17.9) 17 (17.3)
AMC 2 (3.4) 0 (0.0) 2 (2.0)

Cephems CZ 8 (13.6) 3 (7.7) 5 (5.1)
CF 12 (20.3) 0 (0.0) 12 (12.2)
CTT 0 (0.0) 0 (0.0) 0 (0.0)
FOX 3 (5.1) 0 (0.0) 3 (3.1)
CTX 3 (5.1) 0 (0.0) 3 (3.1)
CRO 3 (5.1) 0 (0.0) 3 (3.1)

Carbapenems IPM 0 (0.0) 0 (0.0) 0 (0.0)
Aminoglycosides GM 2 (3.4) 0 (0.0) 2 (2.0)

AN 0 (0.0) 0 (0.0) 0 (0.0)
Tetracyclines TE 13 (22.0) 14 (35.9) 27 (27.6)
Quinolones NA 7 (11.9) 3 (7.7) 10 (10.2)

CIP 0 (0.0) 0 (0.0) 0 (0.0)
Sulfonamides SXT 4 (6.8) 2 (5.1) 4 (4.1)
Phenicols C 5 (8.5) 9 (23.1) 14 (14.3)

aAM, ampicillin; SAM, ampicillin/sulbactam; AMC, amoxicillin-clavulanicacid; CZ, cefazolin; CF, cephalothin; CTT, cefotetan; FOX, 
cefoxitin; CTX, cefotaxime; CRO, cefriaxzone; IPM, imipenem; GM, gentamicin; AN, amikacin; TE, tetracycline; NA, nalidixic acid; 
CIP, ciprofloxacin; SXT,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C, chloramphenicol.
bFigures in parentheses indicated the number of strains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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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2∼5.1%의 낮은 내성률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CTT, 

IPM, AN, CIP에 내성인 균주는 한주도 없었다. 공원과 습지 유

래 대장균은 TE에 대한 내성률이 각각 35.9.%와 22.0%로 나타

났고, 공원 유래의 대장균은 습지 유래 분리균에 비해 TE, AM, 

C에 높은 내성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CF, CZ에는 더 낮은 결과

를 보였다. 공시균에 대한 다제 내성 유형은 Table 4와 같다. 분

리균 98주 중 44주(44.9%)가 한 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었고, 이 중 14주(14.3%)는 4종류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

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3주(3.1%)는 8종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

을 보였다.

Tetracycline 내성 유전자 검사 

TE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낸 27주를 대상으로 tetA, tetB, 

tetC, tetD 및 tetE gene 등 5종의 tet gene의 보유현황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E에 내성을 보인 27주는 모두 한

가지 이상의 tet gene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tA 

gene은 16주(59.3%), tetB gene은 2주(7.4%)에서 검출되었

고 tetC, tetD, tetE gene은 한 주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 tetA, 

tetB gene이 동시에 있는 것은 9주 검출되었다.

고    찰 

본 실험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구지역 안

심 등 습지의 야생조류와 달성공원 내 사육 중인 조류 분변 547

건을 채취하여 대장균의 검출률을 조사하였고, 대장균에 대

한 항생제 내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총 98

주(17.9%)의 대장균이 검출 되었고, 달성공원에서는 39주

(52.0%), 습지에서는 59주(12.5%)가 분리되었다. 대구지역 금

호강 수생조류의 분변에서 Cho 등(2008)의 대장균 검출률 

30.9%, Kim 등(2015)의 서울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50.8%

의 대장균의 검출은 본 성적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싱

가포르 야생조류에서의 27.1% 대장균 검출률(Ong 등, 2020)

과 미국의 야생조류에서 대장균 검출률 67.0% (Fallacara 등, 

2001), 브라질의 야생조류에서 대장균군 검출률 93.0% (Sho-

brak와 Abo-Amer, 2014)의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

은 야생조류의 품종이나 시료채취의 계절과 바람 등의 여러 가

지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실험에서 

공원 내 대장균의 검츌률은 52.0%로 습지에서의 12.5%보다 높

게 나타나 Kim 등(2015)의 하천 지역보다 공원 지역에서 대장

균이 높게 분리된 점과 일치하였다. 이것은 공원 내의 시료채취

가 앞에서 언급한 환경요인 등에 영향을 적게 받은 결과이다. 

이번 실험에서 분리한 대장균 98주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한 결과 가장 높은 내성을 보인 항생제는 TE로 27주

(27.6%)가 내성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22주(21.4%)가 AM

에 내성을 보였다. 한편 CTT, IPM, AN, CIP에 내성인 균주는 

한주도 없었다. TE에 가장 높은 내성률을 나타낸 것은 폐수 등 

환경요인, 사람, 가축, 축산물 등 유래 대장균에서 TE에 가장 높

은 내성을 나타낸 여러 보고들과 일치하였다(Sung 등, 2008; 

Kim 등, 2009; Yoo 등, 2010; Tadesse 등, 2012; Huh 등, 

2013; Lim 등, 2014; Kim 등, 2020). 또 C, AM 및 TE에 대한 

공원 유래 대장균의 내성률(23.1∼35.9%)이 습지 유래 대장균

Table 4. Multiple drug resistance patterns of in 98 E. coli

Resistance patterns No. of 
isolates

Multiple drug 
resistance 

(%)

None 54 (55.1%)
CF 6 18 (18.4%)
AM 2
TE 7
NA 3
AM-TE 1 6 (6.1%)
TE-NA 2
TE-C 3
AM-SAM-TE 3 6 (6.1%)
AM-SAM-SXT 1
GM-NA-C 1
NA-TE-SXT 1
AM-SAM-GM-NA 1 8 (8.2%)
AM-SAM-TE-C 7
AM-AMC-SAM-CZ-CF-FOX 1 2 (2.0%)
AM-CZ-CF-FOX-CTX-CRO 1
AM-SAM-CF-NA-TE-SXT-C 1 1 (1.0)
AM-SAM-AMC-CZ-CF-FOX-NA-SXT 1 3 (3.1%)
AM-SAM-CZ-CF-CTX-CRO-TE-C 2

Table 5. Tetracycline resistance determinants of 27 tetracycline-
resistant E. coli isolates

Tetracycline resistance 
determinants No. of isolates (%)

tetA 16 (59.3)
tetB 2 (7.4)
tetC 0 (0.0) 
tetD 0 (0.0)
tetE 0 (0.0)
tetA+B 9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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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성률(8.5∼22.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cephems 

계열 약제에 대해서는 습지 조류 유래 대장균이 공원보다 내성

이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생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성의 경향

을 띤 반면 공원 조류 유래는 특정 항생제에 대해서만 내성을 띠

었다. 이것은 공원에 사육중인 조류가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보

다 사육 중에 항생제 치료 등으로 인해 항생제 등에 노출된 기

회가 많기 때문이다. 항생제에 노출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 

습지 야생조류에서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도심 주위의 내성균

에 오염된 폐수, 먹이, 환경 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Cole 등

(2005)은 오염된 주위 환경에 노출된 야생거위에서 항생제 내성

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20)이 까치 분변에서 3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가진 대장균을 보고 하였는데 TE에 가장 높은 내성률 

40%를 그 다음으로 AM에 대한 30%의 내성률로 본 성적보다는 

내성률이 조금 높았고, Kwak 등(2006)이 낙동강 하류에 서식

중인 야생조류 유래 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결과 TE에 가

장 높은 내성률 40.5%를 나타내고 AN에 모두 내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본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AM에 8.9% 내성을 나타

낸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 Kim 등(2015)이 야생조류 분변 유래 대장균에 대한 항생

제 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CF가 98.2%, AM이 89.7%의 내성

률을 나타내었고, Cho 등(2008)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

구지역 수생조류 분변에서 분리된 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을 

검사한 결과 TE 45%, CF 41.4%, AM 36.7%, SXT 26.6%의 내

성률을 나타내어 두 연구에서 높은 내성률을 보인 항생제가 본 

성적에서는 비록 내성률이 낮았지만 내성을 나타낸 항생제는 동

일함을 확인 하였다. 또, Ong 등(2020)이 싱가포르 야생조류 유

래 대장균에서 항생제 내성률을 AM에 73.1%, TE에 34.6%로 

본 실험과 내성률은 차이가 있지만 내성을 나타낸 항생제의 종

류는 동일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 나타난 결과를 Lim 등(2014)이 보고한 정상적인 

건강한 닭에서 분리한 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과 비교해 

볼 때 TE가 77.8%, AM이 66.3%로 본 실험보다 매우 높은 결

과를 나타내어 아직까지는 야생조류에서의 내성률이 가축보다

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정상 닭에서 NA의 내성률

은 90.9%로 본 실험의 0%인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났다. 또 Lee 

등(2005)은 정상적인 닭 분변 유래 장구균과 포도알균에서 50%

이상이 내성을 나타내는 항생제는 E, TE로 결과를 보고하였는

데 특히 TE에 대해 95.5%∼98.4%의 높은 내성률로 본 실험보

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E, TE의 두 항생제는 사료첨가제 등

으로 오랜 기간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 할 

수 있으며 2008년 이후로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가 전면 금지 

되었지만 치료용으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계속 사용하기 때문

에 항생제 내성균주의 출현은 계속 되어 국내 가축에서의 항생

제 내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을 시사해준다. 한편 병원성유

래 닭 유래 대장균으로 Kim 등(2009)은 E, TE에 각각 97.1%, 

85.3%의 매우 높은 내성률을 보고하였다. 닭에서 유래한 비병

원성 대장균에 대한 Lee 등(2005)과 Lim 등(2014)의 성적과 병

원성 대장균의 Kim 등(2009)의 항생제 내성 양상은 별반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농장 내 상당기간 동안 내성

균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야생조류 유래 대장균은 아니지만 Lee 등(2020)이 서울 동물

원의 동물 유래 클로스트리듐균에 대한 항생제 검사 결과로 GM 

(87%)이 가장 높은 내성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AN (80%)

이 내성을 나타내었다. 비록 같은 균에 대한 약제 내성 시험은 

아니지만 본 실험의 달성공원에서 분리된 대장균에서는 GM과 

AN에 전혀 내성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로 보아 동물원 및 동물

의 종류마다 사용하는 항생제가 다룰 뿐만 아니라 균종마다 획

득하는 내성이 다르기 때문 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말 유래 대

장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 시험을 한 결과에서 TE가 가장 높은 

내성을 띠었지만 내성률은 아주 낮은 9.4%로 본 실험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고 반면 CIP에 감수성 100%인 결과는 본 연구와 일

치하였다(Yun 등, 2010).

이번 실험에서 1종 또는 그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띤 공시

균은 44.9%로 2008년에 Cho 등이 보고한 금호강 및 달성공원 

유래 대장균에 대한 다제 내성균 70.4% 보다 낮게 나타난 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배합사료 내 항생제의 첨가를 전면 금지시키

고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고 농장 내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에 효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다른 야생조류 유래 대장균의 다제 내성률과 비교

해 보면 Kwak 등(2006)의 59.5%, Kim 등(2020)의 60%, Ong 

등(2020)의 80.8%보다 낮은 성적을 보였다. 또 이번 항생제 감

수성 실험의 결과에서 3종 이상의 다제 항생제 내성균은 20.4%

로 Kim 등(2020)의 까치유래 대장균에서 20%의 결과와 유사

하였고, Lim 등(2014)의 닭에서 86.1%보다는 낮은 결과를 보

였다. 또 Kwak 등(2006)의 5종이상의 약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 

내성균은 3.8%로 본 실험의 결과 6.12%보다 낮았다. 

Kim 등(2006)이 건강한 일반인으로부터 분리한 대장균에서

의 다제내성률은 68.3%로 본 실험의 결과 보다 높게 나타나 아

직은 야생조류보다 사람에서의 항생제 남용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또 건강한 일반인과 설사환자로부터 분리한 대장균으

로 항생제 검사를 한 성적이 일반인과 환자에 각각 TE에 46.6%, 

대구지역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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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AM에 41.1%, 66.9%의 내성을 나타내어 일반인보다 설

사환자로부터의 내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건강한 닭

에서 TE에 대한 내성률이 77.8%인 Lim 등(2014) 의 결과보다 

Kim 등(2009)의 병원성 닭에서 85.3%로 높게 나타난 것과 같

은 맥락의 결과를 보였다. 즉 사람과 동물에서 건강한 군보다 환

자 군에서 내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본 실험

의 TE와 AM에 가장 높은 내성을 나타낸 결과가 사람에서도 내

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람. 가축, 야생동물, 환경 등에서 내성

균 또는 내성 유전자의 교환과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Guardabassi 등, 2004).

한편 미국에서 1950년부터 2002년까지 사람과 가축에서 분

리한 대장균의 AM, SXT 및 TE에 가장 높은 내성을 보고하였고 

다제 내성균은 1950년 7.2%에서 2000년에 63.6%로 급증한 것

을 보면 내성률이 얼마나 폭증했는지 실감이 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항생제내성균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인 것 같은 생각

이 든다(Tadesse 등, 2012).

이번 실험에서 분리된 대장균 중 TE에 내성을 가진 균주를 

대상으로 TE 내성 유전자 중 국내에서 가장 분리가 많이 되는 

tetA, B, C, D, E의 검출을 실시한 결과 tetA 유전자가 16주

(59.3%), tetB가 2주(7.4%)로 확인되어 Cho 등(2014)과 Kim 

등(2009)의 tetA 유전자가 많은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Kim 등

(2020) 까치분변에서 분리된 대장균에서 tetA 20%, tetC 와 D

는 분리되지 않은 결과는 본 성적과 일치하였고 반면 tetE가 

10% 분리된 것만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Ong 등의 야생조류 대

장균에서는 tetA, B만 분리되어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번 연구의 결과 조류에서 유래한 대장균에서 다양한 항생

제 내성의 결과가 나타났고, 도심 주변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

의 항생제 내성은 조류의 이동성, 환경요인 등으로 인해 사람에

게 항생제내성 인자를 전달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    론 

대구지역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대장균 98주(안심 등 습지 59

주, 달성공원 39주)에 대한 AM 등 17종의 항균제에 대하여 내

성양상을 비교 조사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TE 내

성균 27주에 대해서는 tetA, tetB, tetC, tetD 및 tetE gene등 

5종의 tet gene의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항생제 감수성 시험 결과 TE에 27.6%와 AM에 21.4%의 내성

률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항생제에 대해서는 20% 미만의 내성률

을 나타내었다. 반면 IPM, AN, CIP, CTT에 내성인 균주는 없

었다. TE에 내성을 나타낸 공시균 모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tet gene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tetA gene 16주(59.3%), 

tetB gene 2주(7.4%), tetA+B gene 9주(33.3%)로 나타났다. 

도심 주위의 야생조류는 짧은 시간 내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

성으로 오염된 환경 등에 의한 항생제 내성균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 도심 주변 야생조류 서식지 

주변의 환경 시료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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