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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icrosporum(M.) canis is a zoophilic dermatophyte commonly acquired from cats or 
dogs, and it is the most common pathogen of tinea capitis in Korea. An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M. 
canis infection has been observed after 1970s. 

Objective: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epidemiological features and clinical findings on M. canis 
infection. 

Methods: We retrospectively carried out an analysis of 133 patients with M. canis infection among 
clinically suspected dermatophytosis during last 10 years, from 2001 to 2010. 

Results: The isolation rate of M. canis was 5.9% of all isolated dermatophytes. The annual number 
of patients infected by M. canis has fluctuated between 8 and 22 and was highest in 2007. The infections 
were most prevalent in patients under the age of 10 years (51.1%). The ratio of male to female patients 
was 0.8:1 in total, but 1.1:1 in children under the age of 10 years, and 0.4:1 in adults. Seasonally, 58.6% 
(78 cases) occurred in winter and spring, which was more prevalent than in other seasons. The highest 
clinical type among dermatophytosis was tinea capitis (56.4%), and followed by tinea faciale (15.8%), 
and tinea corporis (15.0%). The incidence of patients with the noninflammatory lesions (68.3%) in 
tinea capitis was higher than inflammatory lesions (31.7%) in clinical characteristics. 

Conclusion: We analyzed the patients with dermatophytosis caused by M. canis during last 10 years, 
from 2001 to 2010, and their prevalence, seasonal changes, and clinical charateristics were demonstrated 
and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Korean J Med Mycol 2014; 19(2): 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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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Microsporum(M.) canis는 대표적인 동물 친화성 

피부사상균으로 고양이 및 개 등의 애완동물에게

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머리 및 몸 백선증의 

흔한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피부사상균과 

마찬가지로 M. canis 감염은 지리적 조건, 생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2000년

대 초반까지 지난 30년 간 미국, 유럽 등에서는 

M. canis 감염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고하였으며1-4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균종에 의한 피부진균

증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고하였다5.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보고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에

서 이들의 발생 빈도가 감소된다는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

안 광주, 전남지역에서 M. canis가 배양되어 확인

된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생 빈도 변화와 임

상적 특징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병

원 피부과 외래를 내원하여 피부진균증으로 의

심된 환자 6,732명에서 진균학적 검사를 시행하

였으며 이 중 원인균이 확인된 2,454명 가운데 

M. canis 감염증으로 진단한 133명을 대상으로 하

였다. 

2. 연구방법 

진단을 위해 70% alcohol 솜으로 병변 부위를 

소독한 후 10% KOH 용액으로 처리하여 균사 및 

포자를 검경하였다. 진균 배양은 채취한 검체를 

chloramphenicol이 첨가된 Sabouraud's dextrose agar 

배지에 배양한 후 집락의 육안적 형태 및 분리균

의 현미경적 형태에 근거하여 균종을 동정하였다. 

이 중 M. canis가 동정된 환자의 진료 기록부 및 

임상사진을 근거로 연도별 발생빈도, 성별 및 연

령별 분포, 계절별 분포, 신체 부위별 발생 빈도, 

병변의 크기 및 염증반응 유무 등 임상적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1. 배양성적 

2001년부터 10년 간 피부진균증 환자로부터 분

리하여 배양된 균주는 16균종 2,454균주로서 이 

중 M. canis는 145주로서 전체의 5.9%의 빈도를 

보였다. M. canis는 머리백선 환자의 원인균 중 

가장 많은 57.3%를 차지하였고 그 외 얼굴백선 

(8.3%), 몸백선 (6.8%)의 원인균으로 관찰되었다. 

2. 연도별 발생빈도 

10년 동안 M. canis 감염 환자는 총 133명이었

고 2007년 22명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연도별 발생률은 현저한 증가 및 감소를 나타내

지는 않았다 (Fig. 1). 

3. 연령 및 성별 분포 

발병 연령은 최저 4개월에서 최고 75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133명 중 10세 이하가 68

명 (5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머리백선 (74.7%)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57명 (43%), 여자가 

76명 (57%)로 발생 비는 0.8:1로 여자에서 좀 더 

Fig. 1. Annual incidence of patients with M. canis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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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발생을 보였다 (Table 1). 

4. 계절별 분포 

연중 발생하였으나 겨울 (12~2월)과 봄 (3~5

월)에 각각 40 (30.0%)예, 38 (28.6%)예로 높은 발

생률을 보였으며 가을 (9~11월)과 여름 (6~8월)

에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Fig. 2). 

 

5. M. canis에 의해 발생한 피부진균증의 임상형 

머리백선이 75 (56.4%)예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얼굴백선 (15.8%), 몸백선 (15.0%), 발백선 

(4.5%) 및 손발톱진균증 (4.5%) 순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 주로 머리 (82.4%) 

및 얼굴 (11.8%)에 분포하였으며 20세 이상의 성

인에서는 몸백선 (31.5%)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머리백선 (28.0%), 얼굴백선 (19.2%) 순

으로 나타났다 (Table 1). 신체 부위 중 두 군데 

이상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12 (9.0%)예로 이 중 

머리백선과 얼굴백선의 중복감염이 4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머리백선과 몸백선의 중복감

염 순이었다. 

6. 피부소견 

머리백선 75예 중 임상사진 및 진료 기록부를 

참고하여 60예에서 피부 병변의 형태를 확인하

였고 이 중 탈모 및 회색 인설을 동반한 비염증

성 병변은 41 (68.3%)예, 삼출액 및 딱지가 덮힌 

염증성 병변의 경우 19 (31.7%)예로 관찰되었으

며 병변의 크기는 동전 크기 이상의 병변이 42 

(70.0%)예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Table 1. Topographical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M. canis infection 

 T. capitis T. faciale T. corporis Others Total (%) 

 0~10 56 8 2 2  68 (51.1) 

11~20  3 2 0 3  8 (6.0) 

21~30  0 2 8 1 11 (8.3) 

31~40  1 4 3 1  9 (6.8) 

41~50  4 1 3 3 11 (8.3) 

51~60  0 1 2 4  7 (5.3) 

61~ 11 3 2 3  19 (14.3) 

Total (%) 75 (56.4) 21 (15.8) 20 (15.0) 17 (12.8) 133 (100) 

Male 34  7  8 8 57 

Female 41 14 12 9 76 

Ratio  0.83  0.50  0.67   0.89 0.75 

Fig. 2. Occurrence rate by season on the patients with
M. canis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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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M. canis는 동물 친화 (zoophilic) 피부사상균으

로 고양이를 자연 숙주로 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도 전파되어 머리나 몸에 백선을 발생시킬 수 있

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957년에 Suh 등8이 처음으로 보고하였는데 경제

성장으로 인한 해외 여행의 증가 및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애완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

라 1970년대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이 증가하

였고 이후 머리백선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보

고되었다9. 하지만 해외7,10 및 국내6의 최근 보고

들에 의하면 M. canis 감염의 발생률이 변화 없거

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광주, 전남지방에서 최근 10년 간 M. 

canis 감염 환자 발생률의 현저한 증가는 관찰되

지 않았으며 이것은 최근 개인 위생관리 및 공중 

위생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동물 접촉과 관련된 

감염예방 교육의 효과로 생각된다. 

발생 연령별 호발 부위를 살펴보면 10세 이하

의 아이들에서 M. canis에 의한 감염은 주로 머

리 (82.4%) 및 얼굴 (11.8%)에 분포하였으며 이는 

M. canis에 의한 전체 감염 발생 중 48.1%를 차지

하였다. 하지만 성인에서는 몸백선 (31.5%)이 가

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머리백선 (28.0%), 

얼굴백선 (19.2%) 순으로 나타났다. Lee 등6이 보

고한 머리백선 및 몸백선의 분포와 비슷하였는

데 이것은 정진균 효과를 가지는 포화 지방산이 

사춘기 이후부터 분비가 증가하며 동시에 두피에 

Pityrosporon orbiculare가 집락을 형성하여 다른 

피부사상균의 감염을 방해하고11 성인의 두꺼운 

모발이 균의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성별 분포에서 남녀의 발생 비는 0.8:1로 여자

에서 좀더 많은 발생을 보였다. 10세 이하의 아이

들에서 M. canis의 감염은 남녀가 비슷하게 나타

난 반면 성인의 감염은 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주로 아이들과 성인 

여성에서 애완동물과 접촉하는 빈도가 많고 60세 

이상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 

M. canis 감염이 호발하는 기후 조건은 보고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춥고 건조

한 겨울 및 봄에 높은 빈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계절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기도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6,12. 본 연구에서도 일년 중 기

온이 낮고 건조한 겨울 (12~2월)과 봄 (3~5월)에 

각각 40 (30.0%)예, 38 (28.6%)예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반면 오히려 고온 다습한 여름 (6~7월)과 

가을 (9~11월)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률을 보

였다. 기후 조건에 따른 M. canis 감염력의 차이 

및 야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겨울과 봄에 실

내에서 애완동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써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되

었다. 

M. canis에 의해 유발된 피부진균증의 임상형 

중 머리백선이 75 (56.4%)예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얼굴백선 21 (15.8%)예, 몸백선 20 (15.0%)

예 순으로 발생하였다. 과거 Lee 등6의 연구에서

는 전체 M. canis 감염 중 머리백선 (38.5%)과 몸

백선 (35.3%)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몸백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Fig. 3. Sex and age distribution of patients with M.
canis 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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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것은 동물 친화 피부사상균에 대한 인

식의 변화로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몸백선의 

발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외 M. 

canis에 의한 손발톱진균증 (4.5%), 발백선 (4.5%) 

등은 과거 보고들6,7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M. canis 감염에 의한 머리백선의 감염 형태는 

Lee 등12의 보고에서 대체로 동전 크기 이하의 작

은 병변 (72.4%)을 보였고, 다발성 (69.2%)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감염 형태를 확인한 60예 중 동전 크기 이상

의 큰 병변을 가진 경우가 42 (70.0%)예로 더 높

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또한 탈모와 함께 인설로 

덮인 회색반의 소견을 보이는 비염증성 병변의 

경우가 41 (68.3%)예, 삼출액 및 딱지를 동반한 

염증성 소견을 동반한 경우가 19 (31.7%)예로 과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염증성 병변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임상 양상은 감

염 초기 치료방법의 변화와 함께 균주의 병원성 

및 숙주의 면역반응의 차이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01년 1월부터 10년 동안 광주, 전남지역에서 

진균학적 검사를 통해 M. canis 감염으로 진단한 

13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전체 피부진균증 환자로부터 분리하여 배양

된 2,454균주 중 M. canis는 145주로서 동정률은 

전체의 5.9%의 빈도를 보였으며 연도별 발생률

은 최근 10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2. 연령별로는 10세 이하가 51.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분포 경향은 머리백선 (74.7%)

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3. 남녀별 발생 빈도는 0.8:1로 여자에서 좀 더 

호발하였다. 

4. 계절별 분포는 춥고 건조한 겨울 (30%)과 

봄 (28.6%)에 높은 발생 빈도를 보였으며 여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5. M. canis에 의한 피부진균증의 임상형은 머리

백선 (56.4%), 얼굴백선 (15.8%), 몸백선 (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10세 이하의 아이들의 경우 

머리백선 (82.4%)이, 성인의 경우 몸백선 (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M. canis에 의한 머리 백선의 임상 양상은 주

로 동전 크기 이상의 큰 원형 또는 타원형 반으

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탈모 및 회색 인설

을 동반한 비염증성 병변은 68.3%, 삼출액 및 가

피가 덮인 염증성 병변은 31.7%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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