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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alence of feline infectious virus and  

hemoparasitic disease on the feral cats in Jeju

Byoungwoo Jung

(Supervised by Prof. Kyoungkap Lee)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There are feline leukemia virus, 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feline 

corona virus, feline parvo virus in main feline infectious viral diseases, 

and babesia spp., theileria spp. and hepatozoon spp in feline 

hemoparasitic diseases. 

  In this study, 75 feral cats (35 males; 40 females) were tested to 

determined the prevalence of FeLV antigen, FIV antibody, FCoV 

antibody and FPV antigen using chromatographic immunoassay test kit. 

And also, we investigated three hemoparasite diseases by using 

multiplex PCR. In order to monitor the feral cats health status, we've 

examined the individual blood test. 

  An overall prevalence of FCoV antibody detection was 5.3% (4/75), 

FPV antigen detection was 6.7% (5/75). FeLV antigen and FIV antibody 

were not detected. And the babesia spp., theileria spp. and hepatozoon 

spp.  were not detected by PCR.



  We surveyed a feline viral infection and hemoparasitic diseases on the 

feral cats in Jeju, Korea.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a basis for 

broadening the understanding of Jeju feral cat’s disease.

Key words :  Viral infections, hemoparasitic disease, Feral cats,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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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양이는 넓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집고양이(Owned cat), 사람과 함께 

지내다 밖으로 배회하는 고양이(Stray cat), 사람의 손을 타지 않으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길고양이(Feral cat)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중 국내에서 집고양이들

에 대한 백신에 의한 예방과 전염병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길고양이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길고양이들을 통해 일부 전염성 질병들(rabies, 

toxoplasmosis, bartonellosis 등)이 외국 연구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28). 미국 북중부 플로리다 길고양이의 0.43%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1N1

의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9), 이라크의 길고양이에서는 인수공

통 원충성 질병인 Toxoplasma spp.는 30.4%, Bartonella spp.는 27.5%이 감

염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24). 이렇게 길고양이들에 대한 전염성 질병 위험은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 길고양이들의 전염병에 대한 통계들이 부족한 현 시점에

서 사람과 집고양이들에 접촉하고 있는 길고양이의 조사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

고 있다. 

 

  고양이의 중요한 전염성 바이러스들은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Feline 

Leukemia Virus; FeLV), 고양이 면역결핍바이러스(Feline Immunodeficiency 

virus; FIV),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Feline Corona virus; FCoV)와 고양이 

파보 바이러스(Feline Parvo virus; FPV)가 있다(10, 18). FeLV는 

Retroviridae Oncovirus이고, 번식장애, 림프계종양, 비재생성 빈혈 등의 증상을 

나타난다(1). 고양이의 FeLV의 감염률은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 1.1% 

감염률로 보고되어있다(20). FIV는 Retroviridae Lentivirus이며 면역억제반응

으로 인한 AIDS와 같은 증상과 만성호흡기 질환, 빈혈 등의 증상을 나타난다(1, 

12). 캐나다에서 길고양이 FIV 감염률이 5%로 나타났고(14), 국내에서 고양이 

FIV의 감염률은 나타나지 않았다(20). FCoV는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Feline 

Infectious Peritonitis; FIP)을 일으키는 원인체이다(2, 21). FCoV는 혈청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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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type1, type2로 나눠지며 일시적 설사, 무기력증, 식욕부진, 체중감소, 만성

발열증상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난다. 고양이 파보 바이러스(Feline Parvo virus; 

FPV)는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Feline Panleukopenia)의 원인 바이러스이고, 장

융모의 변성을 일으켜 장염을 일으키고, 매우 높은 전염성, 사망률과 이환율을 나

타낸다(4, 13, 26).  

  바이러스성 질병과는 별개로 진드기, 벼룩, 모기 등의 절지동물에 의한 원충성 

질병 역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15). 고양이 주혈기생충 질병

(Feline Vector-borne hemoparasitic disease ; FVBD)은 넓은 지리적 분포 

및 높은 유병률 때문에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15, 23). 대표적 

FVBD인 고양이 babesia는 스페인에서 30% 감염률(7), 포르투갈에서는 6.6%

의 감염률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며(15), 일본에서는 감염률이 나타나지 않았

다고 보고되어있다(25). 주증상은 빈혈, 식욕부진, 무기력감, 체중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때때로 황달증상을 나타난다(23).

  고양이 theileria는 열대와 온대 국가 전체에서 나타나며, 진드기의 다양한 종

에 의해 전파되는 혈액 매개 기생충이다(8). 감염성 포자 소체가 적혈구에 침입

하여 질병을 일으키며, 백혈구에 침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양이 내 생활사는 

babesia 종과 유사하다(7). 감염 고양이에서 임상 증상으로 발열, 체중 감소, 무

기력, 식욕 부진과 림프절 종창 등이 있다. 

  고양이 hepatozoonosis는 일본에서 연구가 되어있으며, Iriomote cat에서 

72%, Tsushima Leopard cat에서 100% 감염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있으며

(25), 포르투갈에서는 8.6%가 감염되어있는 것을 보고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전염성 바이러스 FeLV항원, 

FIV항체, FCoV항체 그리고 FPV항원 4가지 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이들 감염률

을 조사하였고, 주혈기생충 질병인 feline babesia spp., feline theileria spp.와 

feline hepatozoon spp. 감염률을 조사하였다. 또한 완전혈구계산(CBC)을 통하

여 정상개체와 감염 개체간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제주지역 길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질병들의 발생빈도와 그 임상적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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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

Total

(Heads)
Male Female

75 35 40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동물

  2015년도 제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사업의 시행으로 구조되고 있는 

길고양이 75마리의 혈액 시료를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통하여 확

보하였으며, 중성화 수술전 개체의 성별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다(Table 1). 본 

실험은 제주대학교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2015-0025)을 받아 수행

하였다.

Table 1. Informations of feral cats samples used in this study

2. 시료채취

 1) 혈액 

  혈액은 고양이의 경정맥(jugular vein)과 요측피정맥(cephalic vein)에서 전혈 

2ml을 채혈하여 EDTA 항응고 처리하여 혈액검사 및 전염성 바이러스성 질병 

검사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항응고 처리된 전혈 시료 중 0.3 ㎖을 분주하여 주혈

기생충 유전자 검사(PCR)를 위해 -70℃ 냉동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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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kit sample Ab/Ag Method

FeLV Blood Ag

 chromatographic 

immunoassay 

FIV Blood Ab

FCoV Blood Ab

FPV Feces Ag

 2) 분변

  검체 채취용 면봉을 사용하여 고양이 항문내 분변을 채취하여 검체 희석액

(50mM 트리스 – 염산 완충액(pH 8.0) 1 ㎖, 아지드화 나트륨 0.02%, Triton 

X-100 0.1%)이 들어있는 희석액 병에 넣어 검사에 사용하였다. 

3. 혈액검사 

  길고양이 혈액 시료 중, 응고, 용혈 및 변성이 일어나지 않고 검사 가능한 시료 

75개에 대하여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다. 완전혈구계산(CBC)는 EDTA-3K로 

항응고 처리한 전혈 시료로 Automated calculator(pocH-100iV, Sysmex, Kobe, 

Japan)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혈액 검사결과는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따라 군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4. 바이러스 항원, 항체 검사

 

  FeLV와 FIV검사는 Anigen Rapid FIV Ab/FeLV Ag Test Kit(Bionote 

Inc., Korea), FCoV는 Antigen Rapid FCoV Ab Test Kit(Bionote Inc., 

Korea)(Figure1), FPV는 Antigen Rapid FPV Ag Test Kit(Bionote Inc., 

Korea)(Figure2)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Table 2).  

Table 2. Information of FeLV, FIV, FCoV and FPV assay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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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ouble band test results of the sample indicating feline corona 

virus antibody positive.

Figure 2. Double band test results of the sample indicating feline parvo 

virus antigen positive.

5. DNA 추출 

  Genomic DNA (gDNA)는 EDTA-3K로 항응고 처리한 0.3 ㎖의 전혈로부터 

GeneAllⓇExgeneTMblood SV kit (GeneAll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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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CR 검사 

  주혈 기생충인 babesia spp., theileria spp.와 hepatozoon spp.을 확인하기 

위해 C1000Ⓡ 유전자 증폭기(BioRad, Singapore)를 이용하여 다중 중합효소 

연쇄반응(multiplex PCR)을 실시하였고, PCR 산물은 1.5% 아가로즈젤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PCR에 사용된 primer sets (Table 3) 및 반응 조건(Table 4)

은 기존 연구자들의 방법으로 검사하였다(5).

Table 3. Primer sets of multiplex PCR for hemoparasitic diseases

Primer Sequences (5'→3') Size (bp) Gene

BCatF2 GAAACTGCGAATGGCTCATTA
 hepatozoon 267,

 babesia 230,

 theileria 242

18s 

rRNA

BCatR2 CGGTAGGCCAATACCCTACCGTC

Table 4. Multiplex PCR conditions for the diagnosis of  hemoparasitic 

diseases

Primer sets Tm Time Cycles

BCatF2

BcatR2

Initial denaturation 94℃ 15 mins

Denaturation 94℃ 30 secs

35Annealing 58℃ 30 secs

Extension 72℃ 30 secs

Final extension 72℃ 5 m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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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type Heads(%)

FeLV Ag 0 (0%)

FIV Ab 0 (0%)

FCoV Ab 4 (5.3%)

FPV Ag 5 (6.7%)

Ⅲ. 결   과

1. FeLV항원, FIV항체, FCoV항체, FPV항원 감염률 

  제주지역 길고양이 75마리에서 FCoV항체 양성은 4마리(5.3%), FPV항원 양

성은 5마리(6.7%)로 확인되었으며, FeLV항원과 FIV항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FCoV항체 길고양이 양성군에서 암컷 2마리(50%), 수컷 2마리

(50%)로 성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PV항원 양성에서는 암컷 3마리

(60%), 수컷 2마리(40%)로 암컷이 다소 높았으며, FCoV항체와 FPV항원이 동

시에 감염된 개체는 없었다(Table 6).  

 

Table 5. Prevalence of FeLV Ag, FIV Ab, FCoV Ab and FPV Ag for 75 

feral cat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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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Heads

(n=75)

WBC

(6-19×103/ul)

RBC

(5-10×106/ul)

HCT

(25-45%)

Normal 66 16.6 ± 6.6 7.9 ± 1.5 36.2 ± 6.9

FCoV Ab P 4 15.1 ± 5.5 8.6 ± 1.3 39.7 ± 4.6

FPV Ag P 5 Low 7.8 ± 1.8 37.4 ± 5.3

Table 6. Sex distribution of examined 75 Feral ca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ositive FCoV Ab and FPV Ag    

Detection type
Sex(heads) Total

(heads)Male Female

FCoV Ab 2 (50%) 2 (50%) 4

FPV Ag 2 (40%) 3 (60%) 5

2. 혈액 검사 

 

  제주지역 길고양이의 전 개체의 완전혈구계산(CBC)을 실시하였으며, FCoV항체와 

FPV항원 양성이 나온 개체들은 따로 분류를 하여 비교하였다(Table 7).

  제주지역 길고양이 75마리 중 바이러스 키트에서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개체는 총 66마리였으며, WBC, RBC와 HCT 수치가 정상범위였다. FCoV

항체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4마리 역시 WBC, RBC와 HCT 수치가 정상범

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PV항원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개체 5마리는 

혈액검사상에서 WBC가 1.0×103/ul 수치이하로 낮은 수치였으며, RBC와 HCT 

수치는 정상범위였다.  

Table 7. The results of complete blood count in each group (mean±SD)

Normal ; Virus negative group, FCoV Ab P; Feline Corona virus Ab 

positive type, FPV Ag P ; Feline Parvo Virus Ag positive type, Low ; 

Lower than 1.0×103/u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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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oparasitic Disease Heads(%)

babesia spp. 0 (0%)

theileria spp. 0 (0%)

hepatozoon spp. 0 (0%)

Total 0 (0%)

3. 주혈기생충 질병 감염률 

  제주 길고양이 75마리에서 babesia spp., theileria spp., hepatozoon spp.는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3)(Table 8). 

Figure 3. Results of diagnostic PCR to detect 18s 

rRNA of Babesia spp., Theileria spp. and Hepatozoon 

spp. In Jeju feral cats. Lane M, 100bp ladder marker; 

Lane 1 ~ 5, cat samples; Lane NC, negative control; 

Lane PC, positive control.

Table 8. Prevalence of the hemoparasitic disease for 75 feral cat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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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근래에 도시주변에 버려진 고양이와 집을 나온 고양이, 이들의 번식에 의해 형

성된 길고양이(Feral cat)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28). 이들에 대한 바이러

스성 질병의 예방은 TNVR(trap-neuter-vaccinate-release) 프로그램과 같이 

백신을 하고 나서 방사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제주도와 같이 진

드기가 많은 지역에서 길고양이들은 원충성 질병에 대한 예방이 요구된다(22).

  이전에 연구되었던 일본의 FCoV 항체 생성률에 따르면 일본의 건강한 고양이 

개체 FCoV 감염률은 14.6%, 질병을 가진 개체에서는 21.3%가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어있으며(11), 우리나라 서울, 경기지역에 조사된 건강한 개체에서는 

2.3%, 질병을 가진 개체에서는 13.5%의 양성률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전체개체의 FCoV 양성률은 6.6.%로 보고되었다(3). 일본의 연구와 우리나라 

서울, 경기지역에서 FCoV 감염률 조사에 따르면 질병 및 증상을 보이는 개체에서 

감염률이 더 높았다(3, 11). 제주지역 길고양이의 FCoV의 항체 생성률은 

5.3%(4/75)이며, 일본의 보고보다는 낮았고, 서울․경기 지역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이 개체들의 혈액검사 결과 정상개체들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제주

지역 길고양이의 FCoV의 항체 생성률은 5.3%로 기존 조사된 우리나라 유병률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FCoV의 항원이 아닌 항체 

생성율 조사로 연구당시 혈액검사 CBC 수치는 정상범위로 감염상태가 아닌 회

복상태이거나 과거 감염된 이후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FCoV는 FCoV

Ⅰ과 FCoVⅡ 두 개의 혈청형을 가지는데 국내에서 조사된 바로는 대부분은 FCoVⅠ

을 나타내고, FCoVⅡ는 20~30%정도만 나타낸다(3, 6, 27). 고양이의 FCoV 국

내 감염률 조사에서 제주지역을 제외한 감염률은 FCoV typeⅠ이 3.8%, FCoV 

typeⅡ가 1.9%, typeⅠ과 typeⅡ 혼합 감염되었던 개체는 0.9%, 전체 6.6%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다(3). 따라서 제주지역의 FCoV 항체생성률의 경우 국내에서 

조사된 감염률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FCoV를 type1과 type2으로 나눌 수 있는 

만큼,  FCoV의 세분화된 항체생성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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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에서 1993년 2년간 유럽에서 조사된 길고양이의 FPV 항체는 18%가 

가지고 있었으며(16),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길고양이는 8%가 감염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19). 고양이 FPV 감염률은 베트남 집고양이에서 4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17), 국내 서울지역 집고양이는 0.5%, 배회하는 고양이는 

1.5%, 전체 2%의 감염률이 조사되었다(13). 제주에서 조사된 길고양이의 FPV 

항원 검출은 6.7%(5/75)로 유럽에서 조사된 18%,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사된 

8% 감염률보다는 낮고,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길고양이 1.5%보다는 높았다(13, 

16, 19). 혈액검사상에서 백혈구는 1.0×103/ul 수치 이하로 범백혈구감소증이 

나타났으며, 구토, 설사증상도 동반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길고양이 FPV의 항원

검출률은 6.7%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조사된 1.5%보다 훨씬 높은 양성률

을 보여서 FPV에 대한 관리 및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13). FPV의 특성상 어린

개체의 전염율과 치명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에서도 어린 고양이들

에 대한 Parvo virus 백신접종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다. FPV의 경우는 국내에

서 조사된 감염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지역 길고양이에서는 FPV에 

대한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고양이에게로 전파를 차단

하기 위하여 집고양이들의 백신 및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FeLV항원과 FIV의 항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길고양이에서 

Retroviridae의 항원과 항체검출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국내 다른 지역에서 

FeLV 감염률이 1.1%과도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치이며(20), FIV의 감염률은 

국내 감염률 0%와 동일하였다(20). 이러한 차이는 백신접종 및 다른 국가에 비

해 도시집약적인 우리나라의 환경의 차이를 들 수 있겠으며, 제주지역으로의 고

양이의 FeLV와 FIV의 유입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겠다. 

  

   고양이 주혈기생충 질병은 적혈구내 소체를 형성하며 빈혈과 황달을 나타내

는데 진드기가 많은 제주지역에 감염 가능성이 높다(7, 23). 제주지역 길고양이 

역시 도심뿐만아니라 야외 등지에서 넓은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다. 주혈기생충 

질병에 대한 PCR검사 결과 babesia spp., theileria spp.와 hepatozoon spp. 

모두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혈기생충 질병 모두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제주

지역에 진드기가 많다는 것과 기후의 온난화에 따른 생태(철새, 동물군, 식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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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감안할 때 보다 세심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길고양이는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제주 시내 길고양이는 야외에서 접촉 혹은 

감염될 수 있는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및 혈액기생충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

들이 사람과 다른 집고양이와 접촉 및 질병 전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더 지속적인 질병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주도 고양이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학적 관리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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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제주 길고양이에서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과 주혈기생충성 질병 발생빈도를 항

원·항체키트검사와 PCR로 진단・조사하였고, 혈액검사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제주 길고양이 75마리중,  FCoV Ab 양성은 4마리(5.3%), FPV Ag 양성은 

5마리(6.7%)로 관찰되었으며, FeLV Ag과 FIV Ab는 검출되지 않았다.

2. FCoV Ab 양성개체 4마리와 FPV Ag 양성개체 5마리의 개체를 분류한 결

과, FCoV Ab 양성개체 4마리군의 일반혈액검사 WBC, RBC, HCT의 차이가 

없었으나, FPV Ag 양성개체 5마리군의 WBC 수치가 1.0×103/ul 이하로 정상

군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3. 주혈기생충질병인 babesia spp., theileria spp., hepatozoon spp.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 시내 길고양이는 야외에서 접촉 혹은 감염될 수 있는 있는 다양한 바이

러스 및 혈액기생충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사람과 다른 집고양이와 접촉 

및 질병 전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더 지속적인 질병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주도 고양이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학적 관리 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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