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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약 25.4%로 약 602만 가구
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반려동물 중 반려견의 비율은 약 75.6%이며, 반려묘의 비율은 약 27.7%를 차지
하고 있음 

―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출산식품부 조사)동물보호법에 대한 명
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은 71.8%이며, 유기 및 유실된 동물
의 입양 의향도 8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들의 복지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2022년 동물복지 강화 
방안(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행정 니즈에 발맞추고 우리의 동물복지 정
책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복지 전담 조직의 기능
중심의 효율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책 자원을 투입할 필
요가 있으나(농림축산식품부, 2017),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자원의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동물복지, 특히 반려동물 복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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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조직의 기능차원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을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해 왔으나 최

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임

― 시의성과 연구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전체 동물을 대상으로 복지 수요의 대
상을 반려동물로 한정하여 조직 기능 차원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분석
§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조직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 동물복지 관련 조직·기능 개선 방안 도출
― 우리나라 동물복지(동물보호, 반려산업의료 포함. 이하 같음) 관련 정책·제도 및 조

직 현황 조사
§ 우리나라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현황 및 향후 전망
§ 중앙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 관련 조직 현황

― 중앙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 관련 조직·기능 개선사항 및 모델 제시
― 동물복지 관련 전담기관(공공기관 등) 신설 필요성 및 거버넌스 모델 제시

2)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 국내외 동물복지 관련 정책, 법령, 제도 및 기존의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
§ 특히 기능효율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조직의 기능 및 협력체계에 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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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인터뷰
§ 조직 기능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조직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여 효율화 방안을 위한 방향 도출하고자 함

3. 기대 효과

◯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
― 동물복지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 동물 복지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동물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증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집행에 있어 국내 상황에 적절한 최적 방향을 

설정함으로서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 증대를 추구할 수 있음
◯ 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 강화
― 현재 동물복지 관련 조직과 기능의 분산 및 비효율적 운영을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파악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편 방안을 모색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일관
성 있는 정책 집행을 도모할 수 있음

◯ 사회적 요구와 책임에 대한 대응
― 국민들의 동물복지,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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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별 동물복지 관련 정책·제도 및 조직 현황 

조사·분석

1. 독일

1) 개요

□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 독일의 반려동물의 수는 약 3,430만 마리로 확인됨
― 독일의 컨설팅社 스코포스(Skopos)와 독일 반려동물 용품 산업 협회( 

(Industrieverband Heimtierbedarf, 이하 IVH), 독일중앙애완동물 상점 협회
(Zentralverband Zoologischer Fachbetriebe Deutschlands, 이하 ZZF)가 온라인 설
문 결과, 총 3,430만 반려동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함

― 반려동물로는 개, 고양이, 작은 포유동물, 애완용 새, 관상어와 테라리움 동물 등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Statista, 2023)

― 독일 전체 가구의 45%가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
는 최소 2종 이상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확인됨(IVH, 2023; Statista, 2023)

― 가구 구성에 따라 2인 가구는 35%, 3인 이상 가구는 36%, 1인 가구는 29%로 나타났음
(IVH, 2023)

― 2023년 기준 소유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30~39세(19%), 40~49세(18%), 50~59
세(22%)으로 확인되어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29세 이하 반려동물 주인의 비율은 16%, 60세 이상 반려동물 주인의 비율은 25%

로 확인됨(IVH, 2023)
― 유형에 따른 개체 수는 고양이는 1,570만 마리, 개가 1,050만 마리, 토끼와 이외 기니피

그, 햄스터, 생쥐 등 460만 마리, 애완용 새 350만 마리 등으로 확인됨(Statista, 2023).
― 고양이는 반려가구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양이가 개와 

달리 별도의 세금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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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개는 전체 가구의 21%, 토끼와 이외 기니피그, 햄스터, 생쥐 등 5%, 애
완용 새 3%, 수족관 수는 4%가, 관상어가 있는 정원 연못이 3%, 테라리움이 전체 
가구의 2%로 나타났음(DA direkt, 2023; Statista, 2023)

<출처>
https://de.statista.com/infografik/18926/die-haeufigsten-ha
ustiere-in-deutschland/

<출처>
https://de.statista.com/infografik/31396/anzahl-der-haustier
e-in-deutschen-haushalten-nach-tierarten/

<그림 1>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 반려동물 생애 동안에 지출하는 비용은 입양비, 양육비, 장례비, 보험 및 의료서
비스 지출 비용으로 구분됨

― (입양비) PeTA(2024)의 조사 결과, 입양비는 브리더를 통한 입양(약 2000 유로)을 
제외하고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할 경우 보호비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비용은 대
부분 거세,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삽입 등 동물보호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비용은 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400유로, 고양이의 경우 70~150유로, 소형 동
물의 경우 20~40유로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비) 독일 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비는 반려동물이나 양육자에 
따라 다르지만 개의 경우 한 달에 90~100유로, 고양이는 약 60~80유로 정도 비
용이 발생함

― 독일에서 개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개 보유세(도시에 따라 연간 60~120유로)를 납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개 책임 보험(연간 40~70유로)도 납부해야 함(Mein-haustier, 2024)



- 6 -

― 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됨(국민일보, 2021)
― (장례비) 독일에서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른데 반려동물 묘지

에 매장하는 비용은 약 100~300유로로 무덤을 임대하면 연간 비용이 발생함
― 화장 비용은 화장 유형과 동물의 크기에 따라 약 70~355유로가 필요함
― 수의사의 경우 동물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체처리 시설에 20유로를 내고 처

리해야 함(Mein-haustier, 2024)
― (보험 및 의료 서비스)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보험은 건강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

분되는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등에서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
용은 한달 기준 약 5유로 나타남(베이비타임즈, 2024; All About Berlin, 2024)

― Norstat와 CHECK24(2023)의 조사결과, 반려동물의 보험 가입률은 개는 89%, 고
양이는 31%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책임보험 제도 여부에 따라 연방 
주간 가입 비율의 차이가 약 8% 차이가 남(CHECK24, 2023)

― 건강보험의 경우 반려견의 나이, 유형,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0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함(All About Berlin, 2024)

□ 독일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독일의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IVH, 2023)
― IVH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독일의 반려동물 산업 매출은 2023년에 약 71억 

유로에 달함
―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구류 전문기업과 식품 소매업체는 56억 유로 이상의 매출

을 올리며 9.5% 성장하였고 온라인 거래에서도 13억, 야생조류 먹이 판매로 1
억 6,1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 독일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5억 유로로 2024년에는 69억 1

천만 달러, 2029년에는 84억 달러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2024~2029년) 동안 
연평균 3.9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반려동물의 사료 매출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에너지, 원자재 포장비
용, 운송비용의 증가 때문으로 볼 수 있음(IVH, 2023; Modor Intelligence, 
2024)

● 최근 반려동물 사료 구매자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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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며 일부는 할인 캠페인이나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반려동물에게 고품질 사
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IVH, 2023; Mod
orIntelligence, 2024)

― 반려동물 유형별로 사료에 대한 매출을 살펴보면 고양이, 개, 이외 동물 순으로 
나타났고 고양이 사료는 작년 대비 14.4% 증가한 23억 유로, 개 사료는 9.1% 
증가한 20억 유로 매출을 기록함(IVH, 2023)

<출처>https://www.mordorintelligence.com/de/industry-reports/germany-pet-food-market 
<그림 2 > 반려동물 유형에 따른 사료 시장 현황 

◯ 독일 반려동물 소비재 시장 
― Statista(2024)에 따르면 독일 반려동물 용품 판매는 2023년에 56억 유로 이상

의 매출을 올렸으며 온라인 매출은 약 13억 유로에 달함
§ 오프라인 전문점과 소매업체는 2023년에 5억 유로가 증가했고, 매출은 56억 유로로 

나타남
― 소비재 액세서리 매출은 2023년 고정 소매 부문에서 총 매출이 작년 대비 

2.7% 증가한 약 11억 유로를 기록함
§ 세부적으로 고양이 액세서리 매출은 2억 4,100만 유로(+7.3%)로 증가하였고, 소형 

동물(9,600만 유로, +3.5%)과 관상용 조류(약 3,000만 유로, +0.4%)가 증가하였
으나 개 및 관상어용 액세서리 및 용품 매출은 하락함(IVH,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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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 독일의 2023년 반려동물 관련 전자상거래 수익은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TRADE, 2024)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산업이 성
장하고 있음 

― 그 예로 반려동물 구매과정에 대한 플팻폼(Honest Dog), 고양이의 식단관리 플
랫폼(Better Cat), AI 기술을 활용해 좋은 사료를 평가해주는 플랫폼
(CheckForPet) 등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F6S, 2024)

― (건강관련 서비스)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집에서도 반려동
물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felmo)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음(F6S, 2024) 
§ 반려동물 건강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가젯과 GPS 추적 장치를 포함한 독일 애

완동물 웨어러블 시장은 2023년에 19억 달러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4.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TRADE, 2024)

― (보험 서비스) 독일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2023년에 7억 1,937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24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6.40%로 성장할 것으
로 보고 있음
§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베를린, 니더작센, 튀링겐,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을 

포함한 일부 독일 주에서는 개 주인에게 책임 보험을 요구함에 따라 보험 관련 시
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낮추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책임 보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Market 
Analysis Report, 2024)

2)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현황

□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 독일은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은 대부분 보호소를 거쳐 반려동물을 입양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것을 불법이며 전문 브리더를 통한 입양도 가능하
나 약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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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입양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무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
음
§ 최소 3번 이상이 방문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과 친밀감을 높이는 과정 참여
§ 입양자의 거주환경과 돌봄(산책, 직장 등)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가족 구성

원이 모든 동의가 있어야 함
§ 입양 후 보호소의 관계자가 입양자의 집에 3~4회 방문하여 반려견의 생활을 확인

― 이러한 요건을 모두 만족한 후에 정식 입양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며, 서류 작성이 
완료를 통해 입양 절차를 마무리 함(울산매일 UTV, 2024)

―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반려지식증명’이나 ‘반려견 면허’ 
등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함(경인일보, 2024)

― (등록) 독일의 반려견의 경우 등록번호를 내장칩 혹은 문신으로 표시해야 하며 예
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임

― 반려견은 등록번호, 전염병 예방접종 정보, 혈액검사 결과를 기록한 공인 수의학 
증명서(Tieraus Nicht-EU-Staat)를 발급받아야 하며 반려동물은 입양 후 의무적
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독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ID를 만들고 등

록하도록 함
― 반려견 미등록 시 약 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국민일보, 2021; 경인일보, 2024; 

울산매일 UTV, 2024)
― (사육) 독일은 반려견세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견세는 지방세로, 지

역에 따라 납세 금액이 차이를 보임
― 각 주는 반려견세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개를 보유

하고나 개의 특성이 위험할 경우 내야 하는 금액을 높게 책정함(이창규, 2020년)1)

― 독일에서 독립된 가정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사육하는 것을 크게 문제가 되
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아파트나 콘도미니엄 단지의 경우는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음

― 이웃에게 소음이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줄과 입마개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음

1) 이창규. (2020).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독일의 개보유세 현황과 게마인데를 기초로-.세무와회계연구 9(3): 
33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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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개의 경우 주 별로 다르지만 대중교통과 혼잡한 장소에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해야 함

― 임대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할 때는 집주인의 조건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음(중성화요구, 동물의 수, 투견 거부 등)(bussgeldkatalog, 2024)

― (시설)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보호소인 티어하임 베를린 (Tierheim 
Berlin)을 살펴보면 160,000㎡ (약 축구장의 22배의 크기)로 유럽 내에서 최대의 
규모와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개, 고양이, 새, 돼지, 양, 파충류까지 약 
1,300마리의 동물들을 직원과 수의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독일의 동물 보호법에 따라 강아지들 전용 면적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50cm 
이하는 6㎡, 65cm 이하 8㎡, 그 이상은 10㎡로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하며 개들
의 사회성을 위해 서로 간 투명한 벽을 설치하는 등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를 제공
해야 함

― 자연적인 환경을 위한 녹지와 호수 등 산책로가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한 달에 네 
번 이상 3시간 이상씩 방문하여 산책할 수 있음

― 한 달에 네 번 출석 이후에는 ‘동물 보호 세미나’를 수강해야 하며 수료 이후에 강
아지와 산책하는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유치원부터 현장 체험학습이나 방문교육을 
통해 ‘동물 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EBS뉴스, 2021)

◯ 독일의 선진 수준의 반려동물 관련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다음의 한계
를 지적받고 있음

― (유기보호)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유기 시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인방송, 2024) 독일 동물 복지협회에 따르면 동물보호소의 2/3가 영구
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년 새로운 약 350,000마리가 1,400개 동물보호소에 수용
되고 있음

― 이 중 240,000마리가 입양되고 있으며 개는 2~6개월, 고양이는 2~3개월 애완용 
새는 최대 4주가 머물 수 있음(Deutschlandfunk, 2024)

― 동물보호소에서 필요한 재정은 인력, 동물치료, 건물 유지 및 관리, 에너지, 관리 
및 사료 등으로 연간 200만 유로 이상 필요하며 고양이 중성화 비용이 최소 200유
로, 암컷 개는 1,000유로가 필요함(Deutschlandfunk, 2024)

― 독일 내에서 국가 보호소가 아닌 니더작센의 스타데(Stade)와 볼프스부르크
(Wolfsburg)와 같은 개인보호소도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총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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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을 지원해 주고 있음
― 하지만 지원금액이 동물의 수가 아니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 인구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주택 수수료, 회비, 기부금 및 할인 등은 스스로 부담해야 함
(Deutschlandfunk, 2024)

― 유기동물 안락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함(경인
방송, 2024)

― 독일의 경우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기소률 및 실제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는 비중이 
낮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음(한국법제연구원, 2010)

― 일례로 동물보호법 상 범죄수사 및 기소에 대한 사항에 대한 명시가 불명확하다는 
점, 실제 기소에 따른 처벌 건수 또한 그 수가 적고,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점 또한 지적받고 있음(한국법제연구원, 
2010)

□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전담 조직

◯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ur Ernahrung und Landwirtschaft, 이하 B
MEL)는 동물보호법 및 관련 규정의 시행과 관리를 총괄하는 연방부처로 반려
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 업무를 담당함(BMEL 홈페이지)

― BMEL은 식품 안전 및 인증, 지속가능한 생산(농업, 어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연방주도 농촌개발, 농업 발전, 동물복지 등의 업무를 총괄

― 독일의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 1972년 제정)」은 연방식품농업부에 다음
의 관한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권한을 부여(제2a조 제1항)함 
§ 동물의 운동 및 사회적 요구: 동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보장
§ 동물 수용 시설: 동물이 머무는 방, 케이지, 기타 시설 및 먹이, 물 공급 장치에 관

한 요구 사항
§ 조명 및 공간의 기후: 동물이 수용되는 장소에서 적절한 조명 및 환경 조건 유지에 

관한 사항
§ 동물의 관리 및 감독: 동물의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기

록 및 보관, 필요 시 관련 당국에 대한 제출 의무
§ 동물 관리자의 자격: 동물을 관리하는 자의 필요 지식과 능력, 이에 대하 증명
§ 안전대비: 기술적 결함이나 화재 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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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은 BMEL은 동물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의하여 동물의 교
육,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대한 요건 제정(제2a조제1a항, 
연방하원의 동의 필요), 개와 고양이의 식별 표시 방법(예시: 마이크로칩이나 목걸
이와 등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제정(제2a조제1b항), 동물의 운송 규제 규정 제정
(제2a조제2항,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현 연방디지털교통부)와의 협의와 연방위
원회의 승인 필요) 권한을 가짐

― 이 외에도 BMEL의 주요기능으로 동물복지 법률 및 정책 개발(제16조, 제16a조), 
국가 차원의 법률 시행 감독(제18조), 주 정부와의 협력(제16조, 제16a조), 연구 및 교
육 지원(제2조, 제18조)등이 있음

― 이에 따라 BMEL은 법적 규정인 반려견보호규정(Tierschutz-Hundeverordnung)을 
정하고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및 필요시 법률적 조치를 취함

― BMEL에서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3국로 해당 부서는 
식품안전과 동물건강(Lebensmittelsicherheit, Tiergesundheit)을 담당함

― 제3국의 하위부서는 식품안전(건강, 소비자 보호-식품안전공급망)을 관장하는 하위부서
31과 동물건강, 동물보호를 관장하는 하위부서32로 구분됨

―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위부서32는 동물보호, 동물건강, 
동물질병, 수출 관련 수의 문제, 수의사 관련 법령, 동물 약품, 식품 내 약물 잔류물 등
을 관리함

― 하위부서31은 동물복지 전담조직은 아니지만 조직 일부에서 사료 안전 및 동물 영양을 
담당하고 있음



- 13 -

출처: https://www.bmel.de/SharedDocs/Downloads/DE/_Ministerium/Organisationsplan.html
<그림 3>  BMEL 조직도

◯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
sicherheit, 이하 BVL)은 2002년 5월 설립된 BMEL 산하의 행정청으로 식품, 
사료, 식물보호, 동물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송혜진, 201
9)

― BVL은 식품안전(제1부), 농약(제2부), 동물의약품(제3부), 유전자 기술 및 기타 
생명공학절차(제4부), 방법 표준화, 참조 실험실, 항생제 저항성(제5부), 수출문제
(180유닛)등을 다룸

― 동물건강과 관련하여 사료, 동물의약품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평가, 승인, 허가, 위반
사항에 대한 권고 및 보고와 데이터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짐(BVL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동물의약품은 제3부(동물의약품)에서 사료는 제1부(식품안전)하위부서11(식품안
전, 식품 접촉 물질의 보안) 112유닛(사료)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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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vl.bund.de/SharedDocs/Downloads/08_Bundesamt/04_Organigramm_BVL/Organig
ramm.pdf;jsessionid=080697A3AAABFF9166E4816655F78857.internet992?__blob=publicationFile
&v=33

<그림 4> BVL 조직도 
◯ 연방 주 정부는 지역의 동물보호소, 수의사협회, 경찰과 협력하여 동물보호법과 

반려견보호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동물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나 집행 방법에 한해 주법을 통해 
규정함

― 독일은 주정부의 입법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외형상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주정부의 입법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기본법 상에서 연방정부가 제정한 
법의 집행을 주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음(기본법 제83조)

― 동물복지를 비롯한 동물보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입법권이 경합 영역에 속하나 
연방 1958년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경합적인 입법상황에서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실제로 정책에 대한 수립은 연방정부에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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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주정부에서는 집행을 위한 실제적 내용만을 한정적으로 주법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음(지방의회발전연구원, 1998)

― 동물보호법, 동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 및 동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직접적
으로 적용되는 유럽공동체 또는 유럽연합의 법령과 관련하여 주법에 따른 관할관청
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주정부는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대표
적인 정책이 반려견의 등록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려견의 등록은 연방 주 정부의 업무로 절차는 연방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만일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시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독일은 반려견의 보유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며, 이를 개보유세(Hundesteur)라 하며 
이는 지방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납세 금액에 차이가 있음

― 납세하였다면 각 주 정부는 고유의 표식을 부여하며, 소유자는 이 표식을 반려견의 
목에 부착함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여부를 표시함 

― 반려견세는 반려견의 배설물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비용, 반려견 보호소 등의 반려
견 관련 시설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등 일종의 목적세의 성격을 지님

출처: 에센시 홈페이지, 이창규(2020) 재인용
<그림 5> 개보유세 납세 표식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독일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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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독일동물보호연맹(Deutscher Tierschutzbund), PETA Deutschland, Vier 
Pfoten, TASSO, 동물 학대 반대 연맹(Bund gegen Missbrauch der Tiere, BMT)
등의 비영리단체들이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모이는 단쳬는 독일동물보호연맹으로 740개의 동물보호단체
와, 550곳의 동물보호소가 연합을 구성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80만명 이상임

◯ 정부와의 협력 현황
― 비영리 단체는 대체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 재정적 지원

을 통한 협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예시는 독일동물보호연맹이 운영하는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으로 티

어하임은 시민들의 기부와 주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관을 운영함
― 가장 대표적인 티어하임은 베를린에 위치한 시설로 시설의 크기는 약 축구장 22배 

정도되는 크기로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

출처: 베를린 티어하임 홈페이지
h t t p s : / / t i e r s c h u t z - b e r l i n . d e / T i e r h e i m / g e l a e n d e / ? g a d _ s o u r c e = 1 & g c l i d = C j 0 K C Q j w 8 —

2BhCHARIsAF_w1gxKUQtY0kHZ7Kod9DnQMEJLm91UHQaL9PB2VFDap8flIXah1xhJLEcaArpuEALw_wcB)

<그림 6> 베를린 티어하임 전경 

― TASSO는 자체적인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유실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데이터를 지방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 
유실된 동물이 다시 소유자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함

― 데이터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조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에 관련 법률의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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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부제공 권한이 있는 국가 기관 및 당국에만 전송될 수 있음
― 데이터 전송의 의무 또는 적법성과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음(TASSO 홈페이지)2)

◯ 정리하면, 독일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연방부처인 BMEL에서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과 관련된 사
안은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더불어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함께 보호소 운영 등에 관한 사안과 관련하여 협
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TASSO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와는 반려견 등록 정보 공
유 등을 통해 유기 동물의 귀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영국

1) 개요

□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

◯ 영국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 (반려가구 현황) 2024년 UK Pet Food에 따르면 총 가구(1,620만 가구) 중 약 57%

가 3,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의 수는 2022년 3,500만 마리에서 2023년 9%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을 키

우는 가구의 비율은 62% 감소하였음
― (개체 수) 영국 성인의 57%가 3,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등록된 

개는 1,350만 마리로 나타났고 고양이는 1,250만 마리로 나타남
― 다음으로 새 150만 마리, 가금류 130만 마리, 토끼 100만 마리, 거북이와 기니피

그 각각 70만 마리, 쳇 바퀴 햄스터, 뱀 및 파충류가 각각 60만 마리로 나타남

2) https://tierschutz-berlin.de/Tierheim/gelaende/?gad_source=1&gclid=Cj0KCQjw8--2BhCHARIsAF_w1gxKUQtY0kHZ7Kod9DnQMEJLm91UHQaL9PB2VFDap8flIXah1xhJLEcaArpuEALw_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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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orldanimalfoundation.org/advocate/pet-ownershi
p-statistics-uk/

<출처>
https://worldanimalfoundation.org/advocate/pet-ownershi
p-statistics-uk/

<그림 7>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
― (선호도) 2023년 Statista가 영국의 남녀 18세 이상 89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영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은 개(3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양이
(26%)로 나타남
§ 다음으로 토끼(2.8%), 새(2.3%), 햄스터 등 순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로 1,200만 마리, 고양이 1,100만 마리이
며 2022년 대비 6% 감소함(UK Pet Food, 2024)
§ 2019년부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이를 선호하는 현상이 등장, 2022년 런던의 반

려동물 가구 중 61%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남(Mordor Intelligence, 2024)
◯ 영국의 반려동물의 양육형태    
― 영국의 반려인 2000명 중 약 48%는 반려동물을 위한 방이나 정원에 공간을 두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5%가 반려동물의 휴식, 34%가 편안함을 위해 마련
한다고 하였음(WalesOnline, 2024)

◯ 영국의 반려동물 생애지출
― (입양비) 영국의 반려견 입양비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약 400파운드에서 3,000

파운드이 비용이 발생함(Dogestet, 2024)
§ 고양이 약 160파운드, 토끼 약 80파운드, 기니피그 약 40파운드, 소형동물 약 

20~35파운드, 새 약 20~50파운드의 비용이 발생함(Abbey Street, 2024)
― (양육비) 영국의 연간 반려동물 월 지출비용은 약 26~50파운드가 지출되며 반려견에

게 연간 약 100억 파운드, 고양이 약 80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음(Dogeste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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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PCA(2023)에 따르면 반려동물 돌봄 비용의 증가로 인해 반려인의 약 38%가 반
려동물 양육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장례비) 영국의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방식에 따라 장례업
체 별로 상이하지만 반려견의 경우 약 130~210파운드, 고양이 약 130파운드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남(ASDAmoney, 2024; Dunham Lawn, 2024)

― (보험 및 의료서비스) ABI(2023)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반려동물 평균 보험료
는 2022년 기준 327파운드로 보험 유형, 반려동물의 나이 및 품종에 따라 다르며 
매년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
§ ManyPets가 2023년 11월 영국의 수의사 73명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을 살

펴본 결과, 평균 58.82파운드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의 종류, 상태, 진료시간에 따
라 상이함(MauyPets, 2023)

□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현황 
― 2022년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소비자 지출액 약 98억 파운드 규모의 시장으

로 집계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영국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 영국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2021년 38억 7000만 파운드의 매출을 올렸으며, 

2027년까지 0.2% 성장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4)
§ 영국 사료 시장은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오프라인 매장의 반려동물 사료 판매 점유율이 2022년 80.9%를 기록할 만큼 오프
라인 사료 시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 밖에도 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은 4.9%,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다는 응답
도 전체의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반려동물신문, 2024)

― 최근 반려동물과 인간을 동일시 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에 대한 의식에서 
사료부터 천연 및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자연식 사료,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품질의 재료
와 공정을 활용한 ‘휴먼 그레이드(Human Grade)’ 사료 등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가 높아짐
§ 기능성 원료와 보충제 및 영양제의 수요가 증가하고, 사료 내에서 그레인 프리, 글

루텐 프리, 인공 방부제와 색소 및 향료 프리를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꾸
준히 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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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의 고유한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단을 위한 온라인 구독 서
비스도 늘어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출처> Statista
<그림 8> <2005~2022년 영국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지출액>(단위: ￡ 백만)

◯ 영국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관련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 발전

에 따라 펫테크(pet tech)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음
― 펫테크 제품으로는 훈련용 도구와 건강관리 및 추적 용품, 자동화 용품, 장난감, 모

바일 앱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이 있음
― 또한 GPS와 생체활동 추적기를 갖춘 스마트 목걸이, 급여 시간과 양을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사료 공급장치, 행동패턴을 학습해 이에 맞춰 움직이는 대화형 장난감, 
반려동물의 음성과 신체적 변화 등을 분석해 감정상태를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 기
기, 스마트 화장실,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해 반려동물을 식별하는 ID 태그 등 원격 
모니터링과 반려동물 관리 및 상호작용을 쉽게 만드는 다양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건강관련 서비스) 영국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
비스가 발달하고 있음

― 이러한 서비스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머신러닝과 전문 의료진이 분석해 
주인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반려동물이 아픈 경우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수의사에게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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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과거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을 취함(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보험 서비스) 펫 보험 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18억 달러이며 지난 5년간 약 2.2%

의 성장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영국의 펫보험 가입 비율은 약 25%로 나타남(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 (기타 서비스) 영국 내에서 반려동물 친화적인 직장 및 여행 선호 추세에 따라 다

여행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여행 상품 및 여행 예약 플랫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음

― 또한 친환경 장난감 및 액세서리와 포괄적인 반려동물 건강 및 웰니스 솔루션, 프
리미엄 수의학 클럽, 반려동물 웰니스 센터, 프리미엄 미용실, 펫돌보미 서비스나 
산책 도우미 등 반려동물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한국펫산업연합회, 2023)

<출처>한국펫산업연합회(2023).3)

<그림 9> 영국의 최신 반려견 서비스(좌측: 버터넛박스 서비스, 우측: 펠카나 모바일 앱> 

2)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현황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3) http://kpira.or.kr/sub/sub05_04.php?boardid=news&mode=view&idx=93&sk=&sw=&offset=4&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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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동물복지법을 기반으로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삶의 질에 관한 여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 
동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함복지 정책 집행 내용과 관련한 중앙 차원의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소방식까지 정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동물 복지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함

― (입양) 영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브
리더(breeder)’에게 분양받거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음

― 다만, 브리더는 분양하는 강아지가 태어난 곳에서 어미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을 증
명해야 함

― 또한 2018년 8월부터는 펫샵에서 반려견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경주신
문, 2023) 자선단체를 통해 입양 시 약 200~400 파운드의 기부금이 발생함
(Forbes, 2023)

― (등록) 기존에 영국은 반려견만을 법령을 통해 마이크로칩 이식 대상으로 규정하였
으나, 2023년 개정을 통해 반려묘 또한 20주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도록 강제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함

― 마이크로칩은 소유자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신 
(이사 시 주소변경 등)의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GOV.UK., 2024)

― 즉,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칩 인증서, 수의사 기록, 
반려동물 여권을 소지해야하며 공동주거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등급에 따라 출입가능 장소는 달라짐

―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목줄과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태그를 착용해야 
함(경주신문, 2023; GOV.;UK., 2024)

― (사육) 영국은 동물 복지법 제9조를 통해 동물복지 보장을 위한 책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위
법으로 간주됨

― 제9조는 동물의 적합한 환경에 대한 필요, 적합한 식이에 대한 피룡, 정상적인 행
양식을 보일 수 있는 필요, 다른 동물과 함께 사육하거나 분리되어야 할 필요, 고
통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를 주인이 충족해주어야 함을 명시하
고 있으며, 충족의 정도는 모범 관행(good practice)의 준하는 정도로 비교적 추상
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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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보완하고자 동법 제12조와 제14조는 구체적인 규정(regulation)과 규칙(code of 
practice)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4)

― 제9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51주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
해질 수 있음

― (시설) 영국의 보딩이나 훈련, 번식장과 같은 상업시설에서 개를 사육하는 곳은 켄
넬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 실내의 거주 구역(Kennel)과 배변 등을 위한 실외 측의 공간(Run)이 벽으로 나뉘
어 있고 개폐식 해치(Hatch)를 통해 개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어야 함

― 오프리쉬(Off-leash)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야외 공간에 수시로 개들
을 풀어 놓고 다양한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공놀이, 터그놀이, 장애물 놀이 등)을 
제공함

― 영국의 개 보딩을 위한 면허(Licensing) 규정을 보면 최소 매주 1회 소독과 청소하
고 거주하는 개가 바뀔 때마다 청소와 소독을 해야 함(News펫, 2023)

― (기부활동) 영국에서 매년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 자선
하며 현재 평균 기부금은 20.50파운드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작년에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한 사람은 1500만 명으로 집계됨(Pangovrt, 2024)
◯ 영국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다음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음
― (유기보호) RSPCA(2022) 연구에 따르면 가계비용의 급등이 동물복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2022년도 7개월 동안 22,908건의 유기동물을 보고 되었음(INDE
PENDENT, 2022)

― 1860년 처음 설립된 유기견 임시보호소인 배터시 독스앤캐츠홈(Battersea Dogs & 
Cats Home)은 현재 런던과 올드윈저, 브랜즈해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7000여 
마리의 동물이 보살핌을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소마다 400여 명의 직원과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유기동물의 사회화 
활동은 물론 청소, 행정업무, 교육 등을 돕고 있음

― 이들은 정부와 함께 동물보호 강화 법안도 추진하며 명견관리법안 철폐, 동물학대 
처벌 강화, 퍼피밀 금지, 동물 생산 및 판매업 관리 강화, 반려견 마이크로칩 의무

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6/45/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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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각종 캠페인도 진행함(News펫, 2023)
― (안락사) 영국에서는 유기견 발견 시 법적 책임은 지방 자치 단체에 7일 동안 있

으며, 그 후 의회는 개를 판매, 기부 또는 안락사로 처분할 수 있음
― 판매와 기부 대개 연구 목적으로 의료 시설로 옮겨지며 2023년 기준 영국에서 매

일 21마리의 개가 안락사되고 있음(DOGGO, 2023)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조직과 기능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는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이하 DEFRA)로 환경보호, 식품안전, 동물 
복지, 농촌 경제 및 지역개발, 재난 및 위기 관리, 어업 및 해양의 보호 등의 기능
을 수행함(DEFRA 홈페이지)

― DEFRA는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2024년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법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s)을 제정할 권한을 지님

― DEFRA는 현재 내각장관(Secretary of State)아래 한명의 부장관(Minister of State) 세
명의 정무차관(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 한명의 사무차관(Permanent 
Secretary)이 있음5)

― 장관의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는 동물복지는 세 명의 정무차관 중 한 명인 상원 정무차
관(Lords of minister)의 책임임

― 해당 정무차관은 생물안전 및 식물 건강, 수입 및 수출 규제와 관련 식물 및 동물보건 
보호 조치, 동물 복지, 인간-동물-환경 건강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적 건강 보
호, 접근성 개선을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수의약품동물의약품감독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이하 VMD)과 동식물건강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이하 APHA)과 관련한 DEFRA 기능을 총괄함

― 동물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차관 아래 국장급인 수의심의관(Chief 
Veterinary officer)이 담당함

― 수의심의관은 DEFRA의 동물건강과 복지 문제의 수석대변인으로 동물건강과 복지 정
책 수립에 책임을 지고 집행에 영향을 미침

― 그 외에도 희귀동물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질병 통제 및 근절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5) 영국의 차관제는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모두 두고 있으며, 정무차관이 사무차관보다 직급 상 상위에 위치함. 의원내각제에

서 정무차관은 의원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정무적 성격의 공무원으로 법규정의 제정 등에 책임을 지고 의회와의 조정업무를 
수행함. 사무차관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차관보에 대응하며,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최고 직위로 내무사무를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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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의사의 수장으로써의 역할에 책임을 짐

<그림 10> DEFRA GROUP 조직도

― 동물복지법 제12조(규정(Regulation)의 제정)와 제14조(실무규정(Code of Practice)의 
제정)에 근거해 동물복지법 제9조에 정하는 동물복지 보장을 위한 책임자, 즉 소유자 
등의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함

―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2018년 제정된 동물복지규정(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일명 루시법으로 불리는 규정으로 DEFRA는 이 규정의 제정을 통해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가 금지되었음 

― 마이크로칩 이식을 강제하는 고양이 및 강아지의 마이크로칩 이식에 관한 규정
(The Microchipping of Cats and Dogs Regulations 2015) 또한 이에 해당함

― 이러한 규정(Regulation)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위반 시 법적 처벌이나 제재
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반면 실무 규정(Code of Practice)은 위반이 반드시 위법한 행위로 여겨져 처벌받
지는 않으나, 동물복지법 제9조의 위반으로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실
무 규정의 위반 여부가 판단의 근거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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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RA의 내각장관은 명령을 통해 실무규정의 대상이 되는 규제기능을 행사하는 규제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박도영, 2006)

<출처> 동물방임 및 최소 사육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 2021)

<그림 11> DEFRA에서 제정한 개별 동물의 복지를 위한 실무규정

― 또한 직접적으로 규정을 통해 법적기준을 설정하고 관련한 규제 등을 시행하지 않
더라고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지원함

― 예를 들어 맹견법(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라 내무부에서 관할하는 특정 
개 품종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DEFRA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
지는 않으나,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로서 지침서을 제공하는 등 맹견
법에 근거한 규제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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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55914ed915d6faf2b24bc/dogs-guide-enforcers.pdf

<그림 12> 맹견법 담당조직을 위한 지침서 

◯ 동식물건강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이하 APHA)는 DEFRA 소속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으로 동물과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물 안
전 및 동물복지 기준 강화에 관한 역할을 수행함

― APHA는 동물보건 및 실험연구원(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의 개편을 통해 출범하였으며, 동물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동물의 사육, 운송, 도
축 등의 단계에서 복지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함

― APHA는 수의검사관제도를 운영하여 주요 질병 통제 및, 질병 위험을 감독하는 동
시에 농장, 이동 중, 시장에서 동물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관한 감독을 수행함

― 2020-2021년 동안 APHA는 1967건의 복지 방문을 완수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함
(APHA, 2022)

― APHA는 DEFRA와의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 기준 증진을 위해 노력하지만, 각 지
방정부(웨일스, 스코틀랜드)이 법령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기도 함6)

6) https://www.gov.scot/publications/animal-health-welfare-framework-2020-2022/page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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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aphavets.co.uk/who-we-are-and-what-we-do/

<그림 13> APHA의 전략체계도

◯ 동물의약품국(The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이하 VMD)은 DEFRA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동물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의 보장함으로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역할을 수행함

― 이들은 동물의약품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대응,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성 제품의 
불법 물질 잔류물 검사, 동물의약품 판매에 대한 신청서 평가 및 승인, 동물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방식 통제, 동물의약품 정책 개발 및 실행에 관한 DEFRA 자문, 동물의약
품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짐7)

◯ 지방정부는 부처에서 정한 법령과 규정에서 따라 동물복지 정책을 수행하며, 수행 중 
동물복지법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기소권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지방정부는 의회와 DEFRA에서 정한 법령과 규정 등의 실제적인 집행을 담당함
― 대표적으로 지방정부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마이크로칩 이식에 대한 집행 책임을 짐
― 특히 지방정부는 동물복지법 제30조에 따라 동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

7)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의 제정은 DEFRA 장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규정이 제정된 이후 VMD는 관련 Standard for 
regulatory work)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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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기소권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오직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에서만 지방정부의 기소가 가능함.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의 개별적 동물보호
법에 따라 범죄를 다루고 있음

― 이러한 기소권의 부여는 영국의 사인소추주의, 그 중에서도 공중소추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예시임8)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영국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영국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RSPCA), Blue Cross,(People's Dispensary for Sick Animals, 이
하 PDSA), Dogs Trust 등의 동물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이중 RSPCA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복지단체로 동물학대중지, 동물케어, 동
물복지를 위한 캠페인, 동물복지 교육 등을 수행함

― 동물복지조사관은 동물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RSPCA는 지방정부와 함
께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동물의 구조, 소유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교
육, 동물복지법에 의거한 법 위반자 기소를 진행함

― RSPCA는 매년 약 20명의 동물복지조사관을 선별, 교육하고 제도를 운영함
― 동물복지조사관은 동물의 구조, 소유자 등 책임자에 대한 조언과 교육, 동물복지법

에 의거한 법 위반자 기소를 수행함
― 조사는 때에 따라서 경찰을 함께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가택에 대한 진입, 소유자

와 반려동물의 간의 격리 및 반려동물 보호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음
― 동물복지법은 조사관에게 직접적인 기소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RSPCA는 사인소추

주의에 따라 영국의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사적기소(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활
용하여 기소권을 행사함1)9)

◯ 영국은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기업에 위
탁하여 운영함(동물복지법 제7조, 제8조)

8) 사인소추주의는 소의 제기를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이 하는 제도로 이해함. 피해자의 소 제기를 인정하는 피해자소추주
의와 공중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이외의 사람의 소 제기도 인정하는 공중소추주의가 이에 해당함

9) 사적기소란 영미법 국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형사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은 
모든 시민이 공익을 위해 사적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공중소추주의를 따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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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RA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자는 DEFRA의 승인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

유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접근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3. 미국 

1) 개요

□ 미국의 반려동물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 (반려가구 현황) 미국 애완용품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이하 

APP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반려동물 가구가 약 66%(8,690만)로 나타
남(MarketWatch, 2024; 벨류파인더 인뎁스보고서, 2023)

― (개체 수) 반려동물 종류로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대표주자인 개와 고양이 두 종을 
1마리라도 키우는 가정이 각각 약 6900만 가구와 4530만 가구로 가장 많았음

― 그 외에는 민물고기(Freshwater fish), 새, 소동물(Small animal), 파충류, 말, 바닷
물고기(Saltwater fish) 등이 포함 됨(Kotra, 2023)

― (선호도) APPA의 National Pet Owners Survey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은 개로 6510만 명, 고양이 4650만 명, 민물고기 1100만 명, 작은 동물 
670만 명, 새 610만 명, 기타 순으로 나타남(MarketWatch,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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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
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
=1&bbsGbn=243&bbsSn=243&pNttSn=207211

<출처>
https://www.forbes.com/advisor/pet-insurance/pet-ownersh
ip-statistics/

<그림 14> 미국의 반려동물 보유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의 양육형태    
― 미국에서 대부분 반려동물의 양육은 집에서 키우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 반려동

물의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약 51% 정도로 일반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20~30% 
이상 비싸고 인기가 높으며 거주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 퓨 리서치 센터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에 사는 미국인(71%)이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53%)보다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인종에 따라 백인과 히스패닉 
성인이 아시아인과 흑인 성인보다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남

―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거나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보
다 반려동물을 키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Market Watch, 
2024)

◯ 미국의 반려동물 생애지출
― (입양비) 미국에서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비용은 약 50~300달러로 수

의사 검사, 불임수술, 예방접종, 벌레퇴치, 태그, 칼라 및 마이크로칩 이식비용이 포
함되어 있음(Money, 2024)

― (양육비) BLS의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가구는 연간 반려동물에 평균 
741달러를 지출하며 양육비에는 사료, 용품, 예방 접종, 수의사 방문, 손질, 애완동
물 보험 등이 포함됨(Forbed ADVISOR, 2024; Market Watch, 2024)

― 개의 경우 연간 평균 2,524달러, 월간 210달러를 애완동물 관리 비용으로 지출하
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나타남(Forbed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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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Market Watch, 2024)
― (장례비) 미국의 반려동물 장례 방법은 화장방법과 묘비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례업체마다 차이는 있으나 장례 서비스 비용은 약 700~1000달러, 화장 비용은 
25~300달러, 매장 비용은 400~550달러로 선택사항과 주별로 상이함(Titan, 
2024)

― (보험 및 의료 서비스) Forbes Advisor의 분석에 따르면, 개의 평균 반려동물 보
험 비용은 한 달에 44달러이고, 고양이의 평균 반려동물 보험 비용은 한 달에 30
달러로 나타남(Forbed ADVISOR, 2024)

□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현황 
―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이하 APPA)에 따

르면 2022년 미국의 반려동물 산업 시장의 실질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11% 
성장함
§ 2024년에는 80.69십억 달러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2019년~2029년) 동안 연평균 

5.06% 성장하여 2029년에는 103.2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Kotra, 
2023; Mordor Intelligence, 2024)

― 반려동물 반업 시장 분야 중 식품 및 간식 분야가 약 581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59억 달러 규모의 동물병원 진료 및 관련 제
품 분야가 그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Kotra, 2023)10)

― 최근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소매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ordor Intelligence, 2024) 2030년까지 반
려동물 관련 지출은 2,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미국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 GLOBE NEWSWIRE(2024)의 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가

치가 2023년 52억 9,63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시장 규모가 87억 
3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이는 2024~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67%로 예측되며 이 중 북미지역은 가장 
10) 2023년 APPA의 조사를 살펴보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의 주요 분야를 반려동물 식품 및 간식(Pet food & treats), 반려동물

용품(Supplies) 및 비처방 의약품(OTC medicine), 동물병원 진료 및 관련 제품(Vet care & product sales), 미용(Grooming)·
훈련(Training)·보험(Insurance) 등을 포함하는 기타 서비스의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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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장으로 전체의 약 36.2%를 차지하고 있음(Yahoo!finance, 2024_1)
― 미국 반려동물 제품 협회(American Pet Products Association, APPA)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반려동물 사료, 간식 및 기타 제품 매출은 약 1,470억 달러 중 사료
와 간식 매출은 644억 달러를 차지 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2023년 6월 기준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시장 조사 기관인 써카나(Circana)에 
따르면 건견 사료(dry dog food) 판매량은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건묘 사
료(dry cat food) 판매 역시 전년 대비 21.8% 증가함

― 또한 반려견 간식은 2023년 39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반려묘 부문은 2023년 12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남(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미국 내 반려동물 사료산업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이 유지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알고리즘을 통한 사료
추천 서비스인 정기 배송 서비스(구독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출처>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united-states-pet-market
<그림 15> 미국 반려동물 시장 소매 채널 비교 

◯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관련 서비스) 미국 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음

§ 블루투스, GPS 또는 RFID를 사용하는 스마트 펫 제품과 웨어러블 제품, Wi-Fi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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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홈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제품 판매되고 있으며 스마트 홈케어 제품, 위치추적
기, 간식 디스펜서, 오드 티브이(Dog TV)등이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건강관련 서비스) 동물건강 전문기업 Zoeti(NYSE: ZTS)에 따르면 미국 내 반려
동물 의약품 매출이 2023년 매출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개와 고양이 매
출이 73%로 나타남(Yahoo!finance, 2024_2)

― 미국 시장에서 2024년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지출은 1,5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미국 내에서는 동물 수의학 진료의 약 30%가 원격 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60
여 개의 동물의료 스타트 업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2)

― (보험 서비스) 북미 반려동물건강보험협회(North American Pet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이하 NAPHIA)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의 보험 가입 반려
동물 규모는 약 485만 마리로 반려동물 중 약 45%가 펫 보험에 가입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펫 보험(Pet insurance)은 사람의 실비보험과 유사한 성격의 보험 상품으로, 월별 

보험료는 보장 범위(Coverage)·자기부담금(Deductibles)·대상 반려동물의 나이와 건
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적으로 약 50달러 내외로 책정되어 있음(Kotra, 
2023)

<출처>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
&bbsGbn=243&bbsSn=243&pNttSn=207211

<그림 16> 미국의 보험 가입 반려동물 규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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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현황

◯ 미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은 비영리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부분적으
로는 선진화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나,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부재
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일관성이 떨어짐

― (입양)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브리더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과 가
정견 입양,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으며 구조센터나 보호소의 
입양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좀 더 까다로움

― 먼저 입양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 추천인과 거주공간 내 반려동물 허
용 여부, 소득증빙, 가정방문을 완료 후 신청서가 수락될 수 있다. 보호소나 구조센터
에서 입양할 때는 최소 만 18세(주별로 상이할 수 있음)가 되어야 함(Money, 2024)

―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자는 농무부에서 제시한 자료(유통자의 이름, 주소, 농무부 
자격증 등)를 모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500달러(한화 약 330만원)이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두 번째 위반 시 5000달러(한화 약 661
만원)으로 증가하고 세 번째 위반시 영구자격 정지가 내려짐(1코노피뉴스, 2023)

― (등록) 미국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는 등록소를 선정하고 신청서(연락처 정모 
및 반려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작성하고 결재 후 신청서를 제출하며 등록소
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3주 정도 지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wikihow, 2024)

― 그리고 매년 미국은 등록 갱신제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하
며 갱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인식표 색을 바꾸며 약 3만~15만원의 비용
이 발생함(주간동아, 2024)

― (사육) 미국에서 4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개, 고양이)는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아
야 하며 항상 목줄이나 하네스에 인식표를 착용해야 함

― 야외 고양이는 불임수술을 받고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아야 하며 개는 울타리나 승인
된 카트에 묶인 패 주인이 사는 부지 내에서만 사육해야 함

―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여 일반적인 가정에서 한 가구당 
4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초과할 수 없음(CITY OF LITTLE ROCK, 2023)

― (시설)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시 가이드 라인에서는 약 2,000㎡ 이상, 미국 최대 애
견협회인 아메리칸 켄넬 클럽(American Kennel Club: AKC)에서는 4,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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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한 규모의 반려견 공원 면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 미국 AKC에서 제시하는 권장 면적인 4,000㎡ 이상의 경우, 동물놀이터와 반려동

물공원이 혼재되어 있음(Auri 건축공간연구소, 2023)
◯ 미국의 동물복지 정책의 단점은 다음과 같음
― (유기보호) Shelter Animals Count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 보호소 개체 수가  

22% 증가함(Newsbytes, 2024)
―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사료비, 의료비 등의 부담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음(CBS NEWS, 2024)

― 미국은 동물유기 시 최대 5~6년의 징역에 벌금도 주마다 최소 340만 원(2천500
달러)에서 최대 1천300만 원(1만 달러)을 부과됨(경인방송, 2024)

― (안락사) 미국 내 보호소에 매년 9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되고 있는데 개는 
약 390,000마리, 고양이 530,000마리로 고양이가 더 많이 안락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이 안락사되기 전 보호소에서는 최소기간이 일반적으로 5~7일 정도 머물
수 있음(Forber ADVISOR, 2024)

□ 미국 반려동물 복지 정책 조직과 기능

◯ 미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 수준의 조직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로 이중 동물복지는 마케팅과 규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차관(Under Secretary)이 이끄는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APHIS)에서 수행함

― 이러한 조직 구조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동물복지를 규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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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무부 홈페이지
<그림 17> USDA 조직도

◯ APHIS는 USDA의 소속 기관으로 연방법인 동물복지법(Animal Wlfare Act)를 
집행하는 책임이 있으며, 동물에 대한 인간의 치료 보장, 동물복지를 위한 센터의 
운영, 위기상황에서의 동물보호 등을 수행함(APHIS 홈페이지)11)

― APHIS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중 판매점, 브로커, 연구시설 등에 관한 자격과 규제
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함

― 구체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불만 접수, 동물복지법에 따라 허가되거나 등록 사람들
에 대한 정보 검색, 동물 관련 사업 준비시 필요한 허가나 등록 신청, 시설이나 활
동이 동물복지법 기준에 맞는지 검사 준비 제언, 연구시설의 연차 보고서 제출, 동
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 관련 비상사태 준비, 수의사와 그들의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 법률규제에 대한 가이드 제공, 상업적 판매 또는 입양을 위한 반려견 수입
에 필요한 절차 마련 등을 수행함

◯ 미국의 주 정부는 독일, 영국과는 달리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
함

― 판매자, 연구기관 등의 동물의 수송, 관리 등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여러 내용

11) https://www.aphis.usda.gov/animal-care/awa-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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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방법인 동물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반려동물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있는 동물복지는 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
이, 2021)

― 미국 주 정부는 최소한의 사육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
물의 건강과 복지에 위해를 미쳤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모두 두고 있
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 모든 주 정부가 통일된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이가 주 별로 나타남

― 예를 들어 미국의 27개 주만이 목줄 길이와 무게, 종류, 목걸이의 기준을 정하고, 
묶인 상태에서의 움직임이 가능한 반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두고 있으며, 33개 
주만이 극한 날씨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 사육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주법의 특징 중 하나는 보험법에 펫보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2023
년 기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4개 주가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4개 주가 법안을 심
의중임(김원각, 2023)

― 미국의 펫보험조항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그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는 “초기상품설계의 부실성, 건강보험과 펫보험 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 보집
인 자격의 혼란과 전문 자격 없는 자의 약관 설명에서 비롯된 문제, 펫병원정규서
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보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도 (마케팅 차원에서) 원스톱서비
스를 강조하는 점, 회사명보다 상품명 위주의 판매, 감독대상의 불명확 등”을 원인
으로 논의가 시작되면서 입법수요가 나타남(김원각, 2023)

― 가장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보험법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통일, 용어의 공시 방법 
규정, 보험금 지급 사례 명시, 여유로운 검토기간의 부여, 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제
재 내용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펫보험의 감독 당국은 주보험국으로 하고 있음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미국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미국은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이하 ASPCA), Best Friends Animal Society,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등의 비영리 단체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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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ASPCA는 동물구조, 동물병원 운영, 이동입양센터 

운영 및 입양 프로그램 운영,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이동 중성
화 수술클리닉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법률 및 정책연구 추진 등 다양한 동물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ASPCA는 뉴욕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피학대 동물 구출을 추진하고 있음
§ 동물경찰권은 2014년까지 ASPCA에 있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대응을 민간차원에

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의 협력은 유지하되, 이후 동물경찰권
은 뉴욕경찰에서 가져가게 되었음

― 뉴욕 경찰과 ASPCA는 2019년 이동 지휘소(특수 차량)를 도입하여 동물보호 체계
를 제고하였음(이진홍·박상진, 2020)

― NYPD는 뉴욕시의 다섯 자치구 어디에서든 동물 학대가 신고되면 대응의 주도권을 
가지고 ASPCA는 법의학 평가, 의료 치료, 동물 행동 평가 등을 통해 중요한 지원을 
제공함

<출처> ASPCA 홈페이지12)

<그림 18> ASPCA는 뉴욕경찰의 협력 체계 홍보 내용

12) https://www.aspca.org/investigations-rescue/addressing-and-preventing-animal-cruelty-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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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1) 개요

□ 일본의 반려동물 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 (반려가구 현황) 유로모니터(2023)에 따르면, 일본의 개와 고양이 개체 수는 지난 

2018~2022년 사이 1.5% 이상 감소했으며, 2008년 1300만 마리 2018년 1640만 
마리에서 2022년에 1600만 마리로 줄어들었음(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하지만 일본 펫푸드 협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가정의 약 40%가 반려동물
을 가족으로 맞이하길 원한다고 조사됨(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현재 일본 반려동물 개체 수가 감소 중이지만 개를 키우는 반려동물 가정의 수가 
현재 10%에서 가까운 미래에 14%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고양이 개체 수는 유
지될 것으로 예상함(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개체 수) 2022년 일본 펫푸드 협회 조사에 따르면 개 사육두수는 약 705만 3천 
마리, 고양이는 약 883만 7천 마리로 합쳐서 1,589만마리로 나타남(Kati농식품수
출정보, 2024)

― 이어 2023년 반려동물사료 협회가 조사한 결과, 전체 반려견 수는 6,844,000마리
(2022년 대비 209,000마리 감소), 반려묘는 9,069,000마리(전년 대비 232,000마
리 증가)로, 총 15,913,000마리(2022년 대비 23,000마리 증가)로 나타남(마이니
치, 2024)

― 일본 펫푸드 협회(2023)는 개 개체 수가 2008년 기준 1300만 마리에서 2022년 
750만 마리로 감소한 이유로 △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좁은 주
택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반려견 개체 수 감
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함(한국반려동물신문, 2023)

― (선호도) Rakuten Insight(2023)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
물은 개 11.6%, 고양이 9.6%로, 민물고기 4.8%, 새 1.6% 거북이 1.5%, 등 순으
로 나타남(Statista_1, 2023)

― 개체 수를 살펴보면 고양이가 개보다 더 높지만 개가 더 선호되고 있는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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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인기심」(66.7%), 「충성심」(40.3%), 「귀여움」 (37.1%) 때문으로 나타
났고 반면 고양이는 '귀여움'(52.7%), '외형'(42.9%), '시구사'(36.6%) 때문에 선호
한다고 조사됨(マイナビニュース, 2024)

◯ 일본의 반려동물의 양육형태    
― 일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빌라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고 키우는 

자격이 검증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편으로 나타
남

― 또한 반려견의 경우 이웃의 피해를 염려하여 조심스러워하며 반려견 문화의 기본의
식이 높음

― 또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높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동물권이 보장
되고 있음(경주신문, 2024)

◯ 일본의 반려동물 생애지출
― (입양비) 반려동물의 입양비는 보호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15,000엔~ 20,000엔으

로 중성화,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Tsunagu Local, 
2021)

― 펫숍의 경우 품종이나 크기에 따라 입양비가 다르며 약 43,430엔~325,000만엔에 
달함(경주신문, 2024)

― (양육비) Anicom손해보험(2023)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중 개와 고양이에 대
한 연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개가 357,353엔, 고양이가 160,766엔으로 개의 경
우 고양이의 2배 이상 높으며 지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특히 개, 고양이의 지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펫푸드·간식’으로 2022년 
기준 개는 연간 66,066엔으로 18.5%, 고양이는 연간 49,103엔으로 30.5%에 달함
(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이밖에도 애완동물 양육에 필요한 지출 항목은 사료비(33.4%), 간식비(17.8%), 
일용품 구입(11.1%), 미용·컷트비(10.0%), 위생 서비스 이용(5.8%), 완구구입
(5.6%), 패션·잡화 구매(4.1%), 애완동물 관련 콘텐츠 구매(2.9%), 애완동물 보험
료(2.4%) 순으로 반려동물 먹이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 함(JETR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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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일본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청소국, 환경위생국, 위생국 
등 지역에 따라 다름)에 연락하여 인수받는 방법과 민간 애완동물 장의업자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며 지자체에서 화장할 경우 수천엔~1만엔 전후의 비용
이 발생함

― 그럼에도 지자체에서의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보다 취급에 조심하고 싶은 것으
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일반폐기물로 소각되어 버려지는 경우도 있음(小さなお葬
式, 2024)

― 민간업체를 통한 반려동물 장례비용은 애완동물의 종류나 크기, 내용에 따라 다르
며 작은 동물은 1~2만엔, 고양이나 소형견은 2~3만엔, 중형견은 3~4만엔, 대형견
은 4~6만엔 정도로 나타남(小さなお葬式, 2024)

― (보험 및 의료 서비스) 일본의 반려동물의 보험은 정률 보상, 정액 보상, 실비 보
상 등 3종류의 보상 타입이 있으며 보험료 시세는 매달 800엔~2,560엔 정도 듬

― 반려동물 보험 요금은 개는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고양이는 일률적인 경
우가 많음(株式会社, 2024)

― 이 밖에도 전체 반려동물 지출비에서 예방의료의 일환인 영양제와 백신·건강진단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개의 경우 31.5%, 고양이는 29.7%로 먹는 것 못지않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Kati 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일본의 반려동물 산업 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 산업 소비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반려동물 분양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규모

는 소매액 기준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1조 7,542억엔, 2023년의 총 시장규모
는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1조 8,629억엔, 2024년의 총 시장규모는 소매금액
(말단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1조 9,026억엔으로 예측하고 있음(야노
경제연구소, 2024; 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반려동물산업시장 확대의 배경에는 물가인상 외에도 반려동물의 고령화에 따른 건
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임

― 일본 펫푸드협회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수명은 개의 경우 2010년 13.87세에서 
2022년 14.76세로 0.89세 늘어났으며, 고양이의 경우 2010년 14.36세에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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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5.62세로 1.26세 늘어남
―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관한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개는 55%, 고양이는 

40%가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건강진단을 받고 있으며 돈을 들여서라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겠다는 주인이 53%를 차지함(Kati농식품
수출정보, 2024)

<출처>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103&menu_dept2=35&menu_dept3=71&dateSearch=year&s
rchFr=&srchTo=&srchTp=&srchWord=&page=1&srchGubun=

<그림 19> 반려동물 산업시장 규모 

◯ 일본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 일본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반려동물 사료시장 점유율이 18%(2022년 기준)를 차

지할 정도로 중요 국가임 
― 일본의 사료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5.58억 달러, 2029년 6.84억 달러로 추산되

며, 개 사료는 49.91%, 고양이는 40.6%를 차지함(Mordor Intelligence, 2024)
― 최근 일본 사료 시장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소재로 만든 기호성이 높은 신선 펫푸

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고기나 채소, 생선 등 소재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Human 

Grade) 제품, 국산 원료 사용이나 보존료, 착색료, 향미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제
품, 수의사와 공동개발이나 감수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음



- 44 -

― 앞으로 제조업체가 증가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인해 2027년에는 신선 펫푸드의 
시장규모가 2023년보다 2.5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됨(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이밖에도 개와 고양이가 자주 걸리는 특정 질환에 영양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
정 증상에 맞춘 치료식도 주목을 받고 있음

― 특히 고양이용 치료식은 개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많아 각 제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개선이 진행되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됨(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시장
― (기술관련 서비스) 최근 일본 내에서 반려동물과 기술을 합친 반려동물 테크

(Pet-Tech)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관련 제품·서비스에 IoT,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이 서비스는 초기 단계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애완동물을 관찰하는 등 간
단한 서비스·제품에서 최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반려동물의 기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함(JETRO, 2022)

― (건강관련 서비스)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커트, 샴푸, 발톱 
등 미용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1회당 요금이 최근 5년간 약 10%
정도 증가함

― 또한 반려동물의 치아관리가 건강에 매우 중요하자는 인식이 커지면서 치아관리 제
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Kati농식품수출정보, 2024)

― (보험 서비스) 일본 내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보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2022년 기준 16%이며 일본, 반려동물보험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일본 펫보험 보험료는 약 1179억엔으로 추정되고 최
근 3년간 CAGR(연평균성장률)은 12.6%로 높은 성장률 보이고 있음(Metro, 
2024)

― 현재 일본 국내 반려동물보험은 다양한 19여 개의 손해보험사와 소액 단기보험회
사가 있음

― 이 중 애니콤 손해보험, 아이펫 손해보험이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
으며 반려동물마다 다양한 보장범위의 보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는데 예로, 애니
콤사는 8세 이상 반려동물 전용 '동물건강보험'을 제공하는데 70% 보장의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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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있는 토이 푸들은 월 3070엔, 고양이는 1390엔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음
(한국애견신문, 2023; Kotra, 2024)

― (기타 서비스) 일본 내에서 노견 요양원 자택방문형 데이케어 서비스도 있음
― 일반적인 경우 기본 요금(1시간 3000엔 수준)에 각종 요양서비스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노령견 건강상담 등 어드바이스를 제공함(한국애견신문, 2023)
―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펫케이션’에 대응하는 호텔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

약 사이트 Hotels.com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검색 중 ‘반려동물 가능’을 검색한 
비율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함

― 또한 펫케이션 관련 비즈니스로 펫시터 사업을 추진하는 애니스피 홀딩스는 2021
년 11월부터 제휴처 호텔에 동물 간호사를 파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Kotra, 2024)

2)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현황

□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 일본의 반려동물 정책은 최근 다방면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규제의 정
도와 법적 처벌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입양)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펫숍과 입양 보호소를 통한 방법이 있음
― 보호소에 들어본 반려동물은 버려지거나 구조된 동물로 건강 상태와 입양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수행하여 대부분 중성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입양과정은 보호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표준화된 형식이 있음
― 입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양 희망자의 생활공간과 생활방식이 반려동물에게 적

합하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함
― 또한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을 진행하며 가족 

규모와 가족 수에 대한 정보도 요청함
― 보호소에 따라서 거주지를 직접 점검하기도 하며 안전한 주거공간에 대한 확인이 

마무리되면 입양절차가 진행됨(Tsunagu Local, 2021)
― 입양 시 가족 전부가 함께 확인받아야 하며 누구라도 반대하면 입양이 불가능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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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문, 2024)
― (등록) 일본에서는 2019년 6월의 법 개정에서는 다음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마이

크로칩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Peace Wanko Japan, 2023)
― 반려동물 중 개는 크기에 상관없이 생후 91일 지난 개를 키우거나 입양하면 지역 

구청 및 보건소에 등록해야 함
― 등록에는 약 3,000엔이 필요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30일 이내 등록해

야 함
―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고유의 라이센스 태그를 받게 되며 명찰, 다리고리, 내장칩, 

DNA감정 중에서 1개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유기견 및 유실견 예방을 위해 내장칩 등록 방식이 선호되고 확대되고 있

음
― 태그 착용 시 개에 부착해야 하고 이사와 같이 등록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새 주소

로 변경해야 함(Tsunagu Local, 2021)
― 고양이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 됨(경주신문, 2024)
― 또한 개의 경우 지방정부가 매년 4~6월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은 3,650

엔으로 접종 후 확인 증명서가 발급 후 개의 목걸이에 부착해야 함(Tsunagu Local, 
2021)

― 산책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산책 시 생수통과 변처리 봉투를 준비해야 하며 대소변 
이후 물을 부어 흔적을 없애야 함

― 또한 대형견의 경우 일정 시기부터 사회화 교육을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받고 수료
증을 받아야 함(경주신문, 2024)

― (시설) 일본 도쿄 미나토구 정비안의 경우 보호시설의 크기가 최소 500㎡ 이상,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을 권장하고 있음(Auri 건축공간연구원, 2023)

― 또한 시설관리에 있어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기록해야 
함

― 개와 고양이의 케이지는 크기에 따라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며 철망 바닥재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설 내 관리자는 개 20마리당 1인 고양이 30마리당 1인이 책임지고 있으며 연 1
회 이상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大阪府, 2024; 東京都保健医療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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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부재
― (유기보호) 마스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개 고양이의 총수는 추계 1833만 마리

로, 그 중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는 약 228만 마리로 보호견 2만7600마리, 야라견 
2만4900마리, 보호고양이 4만4800마리, 야라고양이 218만 마리로 집계됨

― 개 고양이의 총수에 차지하는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의 비율은 일본은 12%로 세
계 평균의 35%를 크게 밑돌고 있음(Sippo, 2024)

― 일본은 개와 고양이를 포함해 미등록 시 벌금 175만 원(20만 엔), 유기 시 1년 이
하 징역에 870만 원(100만 엔) 이하 벌금이 있음(경인방송, 2024)

― (안락사) 일본 내 안락사는 많이 줄었지만 연간 약 10만 마리의 개·고양이들의 안
락사가 진행되고 있음(Qrasippo, 2024)

― 일본의 보건소에 수용되어 있는 개나 고양이는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용 가능
한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 수를 제한하고 있어 약 10만 마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5만 마리는 생후 1년과 살지 않고 개인실에 갇혀 이산화탄소를 주입
한 개인실에서 질식사하고 있음(Peace Wanko Japan, 2023)

― 보호 기간 내에 인수자가 발견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또 병이나 공격성이 있는 등 
양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살처분의 대상이 됨(Peace Wanko Japan, 
2023)

□ 반려동물 복지 담당 조직 및 기능

◯ 일본의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의 복지 관련 정책은 환경성(Ministry of the En
vironment)에서 「동물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
律)」에 근거하여 총괄함

― 환경성에서 동물복지 정책은 자연환경국(自然環境局) 총무과 산하의 동물복지및관리실
(Animal Welfare and Management Office)에서 담당함

― 자연환경국은 각 지역에 따른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국제 시책의 추진 등을 담당함

― 동물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은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 동물의 적절한 취급, 동물의 
건강 및 안전 유지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제1조)

― 환경성는 동물복지 교육 인식제고(제3조와 제4조), 동물복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 48 -

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지침의 마련(제5조), 반려동물의 등록(반려견과 반려
묘)(제39조의5),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지정등록기관 지정(제39조의 10)과 지정의 
취소(39조의 20)등의 책임과 권한을 지님  

<출처> 환경성 홈페이지
<그림 20> 일본 환경성 조직도 

◯ 지방 정부(도도부현)은 기본지침에 따라 도도부현 지역의 동물복지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도부현 지사는 는 동물의 복지 및 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기본 방침, 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재해 발생 시 동물의 적
절한 보호 및 보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동물의 복지 및 관리에 관
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확립 실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제6조)

― 또한 관련 업체의 관리, 업체의 기준 미준수 시 필요 조치에 대한 권고(제23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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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주변환경이 동물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그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게 지
도 또는 권고를 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도도부현을 비롯한 지방정부는 동물복지 관련 시설을 운영하기도 함
― 예를 들어 일본 도쿄에 위치한 동물애호상담센터는 도쿄도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

는 센터로 동물보호 및 관리, 교육홍보, 동물취급업 관리, 길거리 고양이 공생사업 
추진,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조사를 시행함

◯ 일본의 근거법은 소유자 등에 대한 기소권, 조사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비정부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

◯ 일본의 주요 비영리 단체의 역할과 활동
― 일본의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관련 비영리 단체는 일본동물복지협회(: 日本

動物福祉協会), 동물권리센터(Animal Rights Center, 이하 ARC), 도쿄휴메인소사
이어티(Tokyo Humane Society), 개와고양이고아구조대(犬猫子救助隊)가 있음

― 이중 개와고양이고아구조대는 1990년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개인모임에서 시작하
여 2005년 비영리단체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음

― 현재는 개와 고양이의 평생사육을 목표로 600마리의 유기묘를 수요하고 있음
― 지자체 동물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 개와 고양이를 인수하여 평생사육하며, 이 외

에도 입양 추진, 중성화 등의 지역고양이사업, 연극 및 강연 교육, 고령자 대상 반
려동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재원은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고양이사업 추진



- 50 -

5. 소결

1) 독일의 반려동물 현황 요약 및 소결 

◯ 독일은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다
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독일의 반려동물은 2023년 기준 총 3,430만 마리로 전체 가구의 45%가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체 수는 고양이는 1,570만 마리, 개가 1,050만 마리로 고양이, 개, 토끼(작은동
물), 관상어의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0% 이상이 반려동물을 가족으
로 생각하고 33%는 집과 회사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였음

― 독일 내 입양은 브리드를 통한 입양,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며 양육 시 개의 경우 
한 달에 90~100유로, 고양이는 약 60~80유로 정도 비용이 발생함

― 장례비용은 매장과 화장에 따라 다르며 반려동물 보험은 건강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지역도 있음

― 독일 내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료시장의 경우 2023년 
약 45억 유로로 2024년에는 69억 1천만 달러, 2029년에는 84억 달러로 추산
되며 온라인 매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felmo) 시장 보험시장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보임

― 독일에서의 반려동물 입양절차는 까다로우며 등록절차도 등록번호를 내장칩 혹은 
문신으로 표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함

― 양육에 있어 소음이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목줄과 입마개를 사
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유기 시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며 유기동물 안락사가 법
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능함

◯ 독일은 반려동물을 비롯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지역, 민간단체가 협력하
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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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반려동물복지 정책은 연방정부인 BMEL, BMEL의 산하기관이자 독립된 행
정청인 BVL, 연방의 주 정부들, 비정부 및 민간 단체들의 고유 기능 수행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추진되고 있음

― BMEL은 독일의 동물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부처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정책 개
발, 법률 준수여부의 감독, 연구 및 교육 지원을 담당함

― 연방 주 정부는 동물보호소의 운영, 반려동 등록 및 세금 부과 등을 통해 지역별로 
정책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 비영리 단체들 예를 들어 독일동물보호연맹이나 
TASSO 등과 협력하여 보호소 운용 지원 및 반려돌물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동물복
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2) 영국의 반려동물 현황요약 및 소결 

◯ 영국은 소유자를 비롯한 반려동물 관련 사람들의 의무가 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해 가고 있음

― 영국 가구(1,620만 가구) 중 약 57%가 3,800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으며 
개는 1,350만 마리, 고양이는 1,250만 마리로 나타남

― 영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은 개(31%), 고양이(26%), 토끼(2.8%), 새
(2.3%), 햄스터 등 순으로 양육에 있어 동물을 위한 방이나 정원에 공간을 두어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입양비는 품종에 따라 다르며 양육비는 반려견이 연간 약 100억 파운드, 고양이 
약 80억 파운드가 필요함

― 장례비용과 보험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방식에 따라 장례
업체 별로 상이함

― 영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매우 크며 사료 시장은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더 활성화
되어 있음

― 최근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으로 프리미엄 사료의 수요가 높아
지고 있으며 온라인 구독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음

― 영국 내에서 펫테크(pet tech) 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
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 펫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등장하고 있음

― 영국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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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eder)’에게 분양받거나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음
― 반려견은 생후 8주전 고양이는 20주 전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야 함
― 양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위생적이고 

프라이빗한 시설이 중요함
― 그리고 영국에서 매년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동물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있음
― 영국 내 유기 반려동물이 수가 가계비용의 급등으로 동물복지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유기견 발견 시 법적 책임은 지방 자치 단체에 7일 동안 머물
며 그 후 의회는 개를 판매, 기부 또는 안락사로 처분할 수 있음

◯ 영국의 법적으로 소유자를 비롯한 동물복지의 실질적인 책임자의 법적의무를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대비하여 구체적인 기소방식
과 처벌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영국의 반려동물 복지는 DEFRA에서 총괄하며, 동물복지법에 근거한 규정과 실무
지침을 제정해 시행함

― DEFRA 산하의 APHA는 동물 사육, 운송, 도축 등의 복지 기준 준수를 감독함
― 지방정부는 동물복지법에 따른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집행하고 소유자를 비

롯한 책임자가 동물복지법 제9조에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소권을 행사
할 수 있음(잉글랜드와 웨일스 한정)

― 비영리 단쳬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RSPCA는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통해 동물 학대 중지, 구조, 법 위반자 기소 등을 수행함

― 2015년부터 도입된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데이터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하며,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접근 규정을 준수하도록 DEFRA가 승인 및 감독 
권한을 가짐

3) 미국의 반려동물 현황 요약 및 소결 

◯ 반려동물 산업분야도 다양한 부분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료뿐만 아니라 스마
트 제품 및 서비스가 발달되어 있고 동물건강과 관련하여 보험이나 원격진료 등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미국의 반려동물 가구는 약 66%(8,690만)로 개체 수는 개와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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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종 가장 많으며 가장 선호하는 반려동물은 개 6510만 명, 고양이 4650만 명, 
민물고기 1100만 명, 작은 동물 670만 명, 새 610만 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의 양육은 집에서 하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도심을 벗어나 주거 
공간이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의 입양은 구조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며 반려동물에게 연간 평균 741
달러를 지출하는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반려동물 보험으로 나타남

― 장례 방법은 화장방법과 묘비방식이 있으며 선택사항과 주별로 상이함
― 미국 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2024년 80.69십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5.06% 

성장하여 2029년에는 103.27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미국 내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온라인 소

매 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2023년 52억 9,630만 달러로 2032년까지 시장규모가 87억 

300만 달러로 예측됨
― 최근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사료추천 서비스인 정기 배송 서비스

(구독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동물건강 기업의 

증가와 더불어 동물 수의학 진료의 약 30%가 원격 의료를 진행하고 있음
―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하여 2022년 기준 보험 가입 반려동물은 약 485만 마리로 

반려동물 중 약 45%가 펫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미국 내에서 입양하기 위해서는 브리더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과 가정견 입양, 구조

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으며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나타남
― 입양한 후에는 등록소를 선정하고 신청서 제출하면 약 3주 후에 받을 수 있으며 

해마다 정보를 갱신해야 함
― 양육에 있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수이며 항상 목줄이나 하네스에 인식표를 착용해

야하고 길고양이는 불임수술을 받고 마이크로칩을 이식받아야 함
― 또한 가정에서 한 가구당 4마리의 개와 4마리의 고양이를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미국 내 보호소 유기동물의 개체 수가 22% 증가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증가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임
― 또한 미국 내 보호소에서는 매년 9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안락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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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주 정부를 중심으로 반려동 복지 정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연방주가 최소한의 사육 관리 의무에 대한 주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특징
이 있으며, 그로 인해 주 간 복지 수준의 편차가 있음

― 연방 정부 산하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은 농무부와 산하의 APHIS로 
이들은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의 시행을 총괄함

― 주 정부는 연방 법과 별도로 주 법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또한 정하고 있음

― 다만 주 별로 정책의 통일성이 없어 각 주의 규정과 집행 내용을 상이함
― 비정부 및 민간단체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 

ASPCA와 같은 단체는 뉴욕 경찰과 협력하여 동물 학대 방지 및 구조 활동을 수행
하고 있음

4) 일본의 반려동물 현황 요약 및 소결 

◯ 일본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격 검증이 필요하며, 경제적 여유를 요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반려동물 학대 등 복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고발이나 기소, 조사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일본 내 반려동물의 수는 2008년 1300만 마리를 시작으로 2022년에 1600만 마리
로 줄었음

― 개체 수는 개가 약 705만 3천 마리, 고양이는 약 883만 7천 마리로 합쳐서 1,589
만 마리로 감소되었음

― 감소한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 △맞벌이 △1인 가구 증가 △좁은 주택으로 인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불리한 환경 때문으로 나타남

―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은 개 11.6%, 고양이 9.6%로, 민물고기 4.8%, 
새 1.6% 거북이 1.5%, 등 순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제약 조건이 까다로우며 공
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빌라는 반려동물의 양육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검증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함
― 일본 내 입양비는 보호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15,000엔~ 20,000엔이며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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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와 고양이에 대한 연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개 357,353엔, 고양이 
160,766엔으로 먹이 관련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지방자치단체(청소국, 환경위생국, 위생국 등 지역에 따라 다
름)에 연락하여 인수받는 방법과 민간 애완동물 장의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
며 일본의 반려동물의 보험은 정률 보상, 정액 보상, 실비 보상 등 3종류의 보상 
타입이 있음

― 일본의 반려동물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반려동물 분양을 
포함한 전체 시장의 규모는 소매액 기준 전년도 대비 1조 7,542억엔, 2023년 1조 
8,629억엔, 2024년의 1조 9,026억엔으로 예측하고 있음

― 반려동물산업시장 확대는 물가인상 외에도 반려동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남

― 일본의 사료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5.58억 달러, 2029년 6.84억 달러로 추산되
며 휴먼 그레이드(Human Grade) 제품, 국산 원료 사용이나 보존료, 착색료, 향미
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수의사와 공동개발이나 감수한 제품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음

― 또한 반려동물과 기술을 합친 반려동물 테크(Pet-Tech), 미용 서비스에 대한 지출
이 증가하고 반려동물의 고령화로 보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노견 요양원 자택방문형태의 데이 케어 서비스와 휴가를 보내는 ‘펫케이
션’에 대응하는 호텔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펫숍과 입양 보호소를 통한 방법이 있으며 
입양과정은 보호소에 따라 상이하지만 표준화된 형식이 있음

― 입양 시 가족 전부가 함께 확인받아야 하며 누구라도 반대하면 입양이 불가능함
― 등록은 생후 91일 지난 개를 키우거나 입양하면 지역 구청 및 보건소에 등록 30일 

이내 등록해야 하고 이후 고유의 라이센스 태그를 받게 되며 명찰, 다리고리, 내장
칩, DNA감정 중에서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함

― 고양이의 경우 2022년 6월부터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었음
― 그리고 개의 경우 지방정부가 매년 4~6월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견의 경우 일정 시기부터 사회화 교육을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 함

― 일본의 유기동물 중 개 고양이의 총수는 추계 1833만 마리로, 미등록 시 벌금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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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20만 엔),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에 870만 원(10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함
◯ 일본은 환경성의 자연환경국의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동물복지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적절한 취급, 건강 유지 등을 규정함
― 지방정부(도도부현)는 기본지침에 따라 지역 동물복지 계획을 구랍하고 관련 시설

을 운영하는등 동물 복지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함
― 비영리단체들은 유기동물 보호, 입양, 중성화 사업 등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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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능 효율화 방안

1.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

1) 중앙정부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정책은 동물보호법에 기반한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에 근거하
며, 총괄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복지위원회,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동물복지정
책과)에 맡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위원회는 제반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 동물복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복지 정책 체계

◯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관리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②항: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③항: 동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 ④항: 동물보호교육, 
― ⑤항: ④항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동물보호법 제2장과 제3장은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위원회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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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
§ 시·도 단위에서 동물복지계획수립은 의무적이지만,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은 재량사

항임
― 적정한 사육 및 관리, 동물학대 금지

§ 제10조에서 규정된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
100조, 제101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 형벌(징역혁, 벌금형)에 처하거나 이
수명령의 병과,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등록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 업무내용과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에 대해 규정
― 동물의 구조 및 보호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 재량사항이지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
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동물보호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 동물보호법 제6장은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반려동물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특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동물장묘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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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

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
◯ 동물보호법 제7장은 출입․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출입․검사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
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ü 1. 동물 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ü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ü 3.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동물보호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함

§ 동물보호관이 상기 내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
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 시 동법 제101조 3항26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동물보호법 제8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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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복지 관련 중앙 정부 조직 체계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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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동물복지 관련 중앙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며 구체적으로는 14개 국
관 중 2022년 12월 신설 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에서 담당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으로 집행되는 동물복지 정책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
부에서 담당

― 지방정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집행하며, 동물보호단
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력함

Ⓐ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의 인력과 예산
① 인력

구  분 계 고위공무원 3․4～4급 4․5～5급 6～8급
계 43 1 2 14 16

동물복지정책과 13 1 2 4 6

농촌탄소중립정책과 11 - 1 4 6

반려산업동물의료팀 9 - - 6 3

개식용종식추진단 10 - 1 4 5

<표 1> 인력 현황

②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3예산
(A)

‘24예산
(B)

증감 비고
(B-A) %

【 합  계 】 51,219 44,309 △6,910 13.5

<동물복지정책과> 19,369 18,555 △814 △4.2
�동물보호 안전관리 강화

12,328 12,532 204

1.7 농특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제주)
7,041 6,023

△1,018 △14.5 균특
<반려산업동물의료팀> 400 5,650 5,250 83.1

�반려동물산업육성 
400 3,810 3,410

852.5 농특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 1,840

1,840 순증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31,450 20,104 △11,346 △36.1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18,000 7,660 △10,340 △57.4 일반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5,821 6,251 430 7.4 농특
�기후변화실태조사 1,352 1,583 231 17.1 〃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4,142 2,816 △1,326 △32.0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2,135 1,794 △341 △16.0 〃

<표 2>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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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반려동물 정책 및 동물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
관의 현황

① 대상동물 유형별 동물보호·복지계획 및 감독 기능 추진체계
구분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기관 소속기관

동물
보호
복지 
계획 
및 

감독

전체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

획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 ·동물보호복지 정책 기획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반려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동물 의료체계 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

사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영양/사료 연

구

- -

농장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농장동물 복지 정책 기획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기획·운영

[축산과학원]
·농장동물 동물복지 연

구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
장 인증 및 사후
관리

-

실험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실험동물 보호·관리 정
책 기획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제도 운영 및 
동물복지 연구

[실험동물협회]
식약처 업무지

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법·제도 개선

야생동물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정책 기

획
·야생동물 국제협력관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
동물 보전·증식· 
복원 관련 연
구

-

동물원
[환경부]
·동물원 정책 기획

- -

<표 3> 대상동물 유형별 동물보호·복지계획 및 감독 기능 추진체계 

② 대상동물유형별 동물 보호 및 관리 기능 추진체계

구분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기관 소속기관

동물 
영업 
관리

반려 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

팀
·반려동물 영업·산
업 관리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 및 교
육 계획 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동물 영업시설 등 전수조사
·지자체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조사
·동물복지 홍보관리

·동물영업 인허가 관리, 
점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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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동물유형별 동물 영업 관리 기능 추진체계
구분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기관 소속기관

동
물 
보
호 
및 
관
리

반려 동물
/
농장 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등록제 관리
·동물안전관리(기질평

가)
·동물보호 및 관리
(입양비지원, 유실·유기 등)
·동물보호센터 관리
·동물보호복지 정책 
교육·홍보
·동물보호관 및 명예
동물보호관 지정·관
리 총괄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동물보호관리시스
템 운영 및 통계
관리
·동물 질병관리
·동물등록 무선식
별장치 관리 및 
동물등록제도 운영 
지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보호복지 교육관리 및 
동물보호복지온라인 시스템 관
리
·동물보호복지 홍보관리
·동물보호복지 콜센터 운영
·동물보호복지 대내외협력, 
국민의식조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효과성 분
석
·재난상황발생 대비요령 가
이드라인 마련

·동물등록 신고·변경 등 등
록사항 기록·관리
·반려동물 영업허가·관리(생
산·수입·판매·장묘)
·반려동물 영업등록·관리(전
시·위탁관리·미용·운송)
·동물복지시설 구축·운영
·맹견 사육 허가 및 관리
·동물안전관리(기질평가 수행)
·동물보호법 위반 감시·조
치
 *동물보호관, 명예동물보호

관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관

리
 *동물보호센터(지특사업), 입양비,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동물 질병 관리
 *동물위생시험소

실험동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실험 관리 제도 
운영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동물실험윤리위원
회 운영시스템 운
영

-동물실험시행기
관 지도감독,실태
조사

-위원회 위원 및 
전임수의사 관리

- -

야생동물
[환경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관리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관리
·야생동물 질병관리
·야생동물 보전관리
·유해야생동물 관리

[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전·증
식· 복원 관련 평가·분석

·야생동물 구조·포획 관리
 *야생생물보호원, 명예야생생

물보호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질병진단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동물원

<표 5> 대상동물유형별 동물영업 관리 기능 추진체계 

구분

관련 기관 및 업무기능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기관 소속기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운송·도축 등 
관리농장동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농장 등 동물복지 수준 실
태조사

·축산업 인허가 관리, 
점검·지도

실험동물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동물실험시행기관 
점검·관리

- -

야생동물
[환경부]
·야생동물 포획 관리

- ·야생동물 포획 관리

동물원
[환경부]
·동물원 등록관리

-
·동물원 등록 관리, 지도·점
검

<표 4> 대상동물유형별 동물보호 및 관리 기능 추진체계 



- 64 -

Ⓒ 광역지자체 반려동물 정책 및 동물복지 정책 담당 조직, 예산 인력, 주요정책현황
① 지자체 담당 조직 
◯ 지자체 동물복지 인력은 총 694명, 전담인원* 기준 총 486명으로, 기초 지자체

(228개소) 한 곳당 약 1.8명 수준(’22년 기준)
§ 1명이 동물복지 외 타업무 수행 시 그 업무비중 제외 (예: 동물복지 0.5 축산 0.5 

→ 0.5명)
② 지자체 인력
◯ 전담부서 현황(“동물복지과” 등) : (광역) 11/17개 시도, (기초) 84/228개 시군구
― 가축방역, 축산업 인허가, 축산물위생 등 기타 다른 동물관련 업무를 겸업하는 경

우가 상당수 임

2) 지자체

◯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 증가하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이 빠르게 
전환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체적인 반려동물 정책 집
행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조례를 중심
으로 분석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site검색 시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기준 키워드로 검색한 결
과,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24), 부산(16), 광주(6), 대구(7), 
대전(6), 세종(1), 울산(5), 인천(9), 강원도(12), 경기도(28), 경상북도(9), 경상
남도(15), 전라남도(17), 전라북도(9), 충청남도(11), 충청북도(7), 제주도(1)이며, 
이 중 개별 지자체가 2개 이상의 관련 추가조례를 규정한 경우를 포함하면, 전체 
198개 조례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검색된 조례 중 “야생동물”, “서식공간”, “유해조수”등 반려동물과 관련없는 조례는 
제외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통합 분석
― 198개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조례명, 제정일, 개정횟수, 조항 수, 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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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성격(의무 vs 재량)을 조사하였으며, 조항의 주요내용에 대한 카테고리화를 
수행함  
조항성격(의무) 빈도(개) 비율(%) 조항성격(의무) 빈도(개) 비율(%)

동물 구조,�보호 등 151 76%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 7 4%

동물 보호 및 관리 81 41% 동물 분양,기증 26 13%

동물 등록 등 109 55% 동물보호감시원 43 22%

동물보호관 2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59 30%

길고양이 관리 61 31%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59 30%

동물보호센터 감독 98 49% 동물보호센터 등 설치,운영 115 58%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4 2% 동물보호업무 경비 지원 60 30%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83 42% 협력체계 구축 31 16%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4 2% 교육 및 홍보 등 32 16%

맹견 관리 45 23% 동물복지 시설 관련 43 22%

출입,검사 등 32 16%
동물 생명,문화 관련 45 23%

기타 8 4%

<표 6> 동물복지 관련 조례의 주요 조항 구분 
- 담당부서(조례 규정 상)
구분 부서명

경제�관련

Ÿ 경제과,� 경제녹지과,� 경제복지국� 기후환경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국� 농산

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지원팀,� 경제정책과,� 경제지원과,� 경제진흥과,� 도심산

업과,� 민생경제과,� 산업지원과,� 시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일

자리벤처과,� 지역경제과,� 지역산업과

환경�관련 Ÿ 녹색환경과,� 환경축산과

농업�관련

Ÿ 농림과,� 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농축산과,� 축산과),� 농업정책

과,� 농업정책국� 축산과,� 농업축산과,� 농업축산위생과,� 농정과,� 농정축산과,� 농

축산과,� 농축산유통과,� 농축산정책과,� 농축수산과,� 도시농업과,� 생명농업과,�

유통축산과,� 축산식품과,� 축산원예과,� 축산지원과,� 축산정책과,� 축산진흥담당,�

축수산과

동물�관련

Ÿ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동물관리과,� 동물농축산계,� 동물보호과,� 동물

보호팀,� 동물복지과,� 동물자원과,� 동물정책과,� 동물정책팀,� 동물축산과,� 반려

동물과,� 반려동물팀

위생�관련
Ÿ 감염병관리과,� 동물방역과,� 동물방역위생과,�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 식품위

생농업과,� 위생정책과,� 동물방역팀,� 농업축산위생과,� 질병관리과

기타 Ÿ 지자체,�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표 7> 동물복지 관련 지자체 담당부서(조례 규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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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분석(의무적 성격)

―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지자체 장 혹은 기관에게 의무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정
들을 분석하였음

◯ “동물 등록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의 등록 등”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109개로 5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3)

― (내용)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지자
체의 장(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

록 및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
치를 장착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
에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지급
하여야 함 

§ (소유자의 준수 사항)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사육 및 동반 출입 금
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의 수거

◯ “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의 구조 및 보호”와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

정된 건수는 총 151개로 7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4)

― (내용) 지자체의 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그 신고를 받은 때
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구조 시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유기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구조한 동물은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일로부

13)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제7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14)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0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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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적 성격의 조항이 존재하지만,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하여 벌칙이나 강제조항은 
없음

◯ “동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

정된 건수는 총 81개로 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5)

― (내용) 지자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유기동물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함
ü 유기동물보호담당자: 동물보호 또는 동물관련 분야 전공자,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

서 1년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사로 하여금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함. 이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

정된 건수는 총 4개로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6)

― (내용) 동물보호법 제3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동조제2항에 의하면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과반수(58%) 지자체 조례들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은 재량적 성격을 띄고 있음
§ 평택시,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있음
ü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위원회를 구성·운영함
ü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함. 다만, 임시 보

15)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제16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
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구조된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16) 동 내용은 경기도 평택시 동물보호·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
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
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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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시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 있음
◯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센터의 감독”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

정된 건수는 총 98개로 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7)

― (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연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 (지정 취소 사유)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동물학대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10조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 “동물보호관”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관”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

는 총 2개로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8)

― (내용) 지자체장(도지사,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함
§ 누그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

정된 건수는 총 83개로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19). 이 중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수는 총 42개로 절반 수준임

― (내용) 지자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5년 단위로 규정된 경우 있음.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규정된 경

우, 이에 대한 결과가 동물복지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포함 사항)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

17)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9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18) 동 내용은 경기도 동물보호조례 제22조의2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15조를 참조함
19)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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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관한 사항,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
한 사항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의무적 사

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4개로 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0)

― (내용)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
§ (자문사항)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에 관

한 사항,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사항, 동물의 학대 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
한 사항 등

◯ “맹견 관리”와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맹견 관리”와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

는 총 45개로 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1)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를 할 수 있
음
§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

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맹견의 소유자등은 특정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ü 특정장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등
◯ “출입·검사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출입·검사 등”과 관련된 의무적 사항이 규정된 건

수는 총 32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2)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의 소유등 및 다음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20) 동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1)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7조의2·3을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맹견 관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2)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3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출입·검사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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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영업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

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지자체의 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

준 등에 맞지 않은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조례 조항의 주요 내용 분석(재량적 성격)

―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지자체 장 혹은 기관에게 재량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정
들을 분석하였음

◯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7개로 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3)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반려동물의 출입가능 여부와 반려동물 동반 시 안전사
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지자체의 장은 반려동물 출입안내 표시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반려동물 동반 수칙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음
◯ “동물 분양·기증”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 분양·기증”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26개로 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4)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보호법제43조에 따라 유실동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상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음
§ 이 때, 분양·기증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

23)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7조의4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
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4) 동 내용은 경기도 성남시 동물보호조례 제27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
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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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기증할 수 있음
§ 분양·기증 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

행한 후 분양·기증해야 함
§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

양·기능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 등 ”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명예동물

보호관”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43개로 2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
음25)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 등과 관련된 지도·계몽활동을 위하
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음
§ (직무내용)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지자체의 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

정된 건수는 총 59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6). 이 중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
조사까지 규정하고 있는 건수는 총 26개로 44% 수준임

― (내용) 조항의 주요 내용 중 의무적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정에서의 분석 내용과 동
일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재량적 사

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59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7)

― (내용) 조항의 주요 내용 중 의무적 성격을 띄고 있는 규정에서의 분석 내용과 동
일

25) 동 내용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제25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
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감시원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6) 동 내용은 강원도 동해시 반려동물 및 유기·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
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7)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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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115개로 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8)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지정할 수 있음
§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

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
하여야 함. 또한 그 내용을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함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동물보호업무 경비지원”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동물보호업무 경비 지원”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60개로 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29)

― (내용) 지자체의 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
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
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시민의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의 예방 및 완화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31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30)

― (내용) 지자체의 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28)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29)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이하 내용에서 가감은 존재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음
30)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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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 및 홍보 등”과 관련된 규정
― (개요) 지자체 전체 조례 198개 중 “교육 및 홍보 등”과 관련된 재량적 사항이 규정된 

건수는 총 32개로 1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31)

― (내용) 지자체의 장은 어린이,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교육 및 홍보 사항)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

항,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정

31) 동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보호조례 제21조를 대표적으로 참조함
32)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 참조

개요 내용
건수

(개)
비율

동물�복지�시설� 관련

(동물복지지원센터)32)

- 수행기능:�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보호·분양,� 분양예정� 동물

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반려

동물� 사회화� 교육,�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 동물� 의료

지원,� 동물보호정책의� 연구� 및� 기획,�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등

(반려견�놀이터)33)

- 지자체의� 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수� 있음

(반려동물장묘시설)34)

- 지자체의� 장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 있음

(동물분양센터)35)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
을�개선하기�위해�동물분양센터를�설치·운영할�수� 있음

(반려동물�문화센터)36)

- 반려동물� 문화공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를�설치·운영할�수� 있음

(반려동물�공공진료소)37)

4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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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시 강남구 동물보호조례 제9조 참조
34) 대전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2 참조
35) 서울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제22조 참조
36) 울산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참조
37) 경기도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참조
38)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2조 참조
39) 서울시 영등포구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참조
40) 경기도 고양시 동물복짖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9조 참조
41) 전라북도 임실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참조
42) 부산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8조 참조
43) 광주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제7조 참조

-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 유실·유기동물� 등의� 진료를�

위하여� 관내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동물�생명·문화�관련

(동물생명존중헌장)38)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선

포

(동물보호�및� 복지�문화� 조성)39)

-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프로

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문화·체육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함

(동물교감치유�활성화)40)

- 동물교감치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관련� 협의

체� 구성� 및� 회의,� 홍보·협약� 및� 행사,� 자문·연구·학술모임·

학회활동�등)

(동물의�인도적인�처리)41)

- 인도적인� 처리� 상황:�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

의사가� 진단한� 경우,�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수의사가�진단한�경우

45 23%

기타

(사육포기�동물의�인수)42)

-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

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사회적�약자의�반려동물�진료비�지원�등)43)

- 사회적�약자(저소득층·장애인�등)의�반려동물�진료비�지원�노력

-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상해·폐사� 등으로� 인한� 주민에게� 심

리상담,� 장례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사육자의� 심리� 피해�

회복을�도울� 수� 있음

(반려견�보험의�가입)44)

-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위하여�보험에�가입할�수� 있음

8 4%

<표 8> 기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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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반려동물 조직 및 기능 간의 비교를 통한 조직 

기능 효율화 방안 도출

□ 주요국 반려동물 조직 및 기능 비교

◯ 해외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조직 기능을 비교한 결과 통상적으로 중앙의 주무부처
는 정책 수립의 기능을, 지방정부는 정책 집행의 기능을 담당

― 우리나라 또한 독일 등 주요국들과 유사하게 주무부처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령을 
기반으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립하고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국의 동물복지법 등 관련법은 이러한 주
무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주무부처에서 수립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비영리기관의 역할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독일과 영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와 
정부 간의 다양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예산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지원
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반려동물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여 유기
동물을 관리하는 등의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비영리단체인 RSPCA와 협력하여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협력을 통해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44) 경기도 양주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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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한국 독일 영국 미국 일본

근거법
동물보호법

(2024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예정)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 동물복지법 동물복지및관리에관한법률

주무부처

조직명 농림축산
식품부 연방식품농업부(BMEL) 환경식품농무부(DEFRA) 농무부(USDA) 환경성

주요기능

Ÿ 동물복지 정책 총괄 
관리

Ÿ 종합계획 수립,
Ÿ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Ÿ 동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
Ÿ 동물보호교육

Ÿ 정책 개발,�법률 시행 
감독

Ÿ 주 정부와의 협력,�
Ÿ 연구 및 교육 지원

Ÿ 동물복지 
책임자(소유자)�
의무에 관한 
규정(Regulation),�
실무규정(Code� of�
paractice)�마련 및 
시행

Ÿ 타 부처 동물복지 
관련 정책 지원

Ÿ 동물복지법(판매자,�
연구기관 등의 동물 
수송,�관리에 관한 
내용)�집행 총괄

Ÿ 동물복지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본지침 마련,�
반려동물 등록관련 
업무 수행

주무부처
산하기관

조직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BVL)

동식물건강청(APHA)
동물의약품국(VMD)

동식물검역국
(APHIS)

-

주요기능
Ÿ 동물등록제 운영
Ÿ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관리

Ÿ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

Ÿ 사료·동물의약품의 감독 
기능 등

Ÿ 위반�시 권고 및 보고
Ÿ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조정 

Ÿ (APHA)�동물복지 
기준 준수 감독

Ÿ 지방정부 동물복지 
정책 집행에 따른 필요 
법적 자문 제공

Ÿ 동물복지법 집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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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운영 관리
Ÿ 동물복지 OIE�정책 

동향 파악 및 
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

Ÿ 동물보호법령 제·개정 
지원,�동물복지 
교육·홍보

Ÿ (VMD)�동물의약품 
관련 감독 기능 등 
담당

지방정부

Ÿ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Ÿ 동물 등록,�동물 구조 

및 보호
Ÿ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Ÿ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감독

Ÿ 동물보호법과 
반려견보호규정 상의 
정책 집행 및 자체 
복지 정체 수립·시행,

Ÿ 반려견세 운영
Ÿ 비영리기관 지원

Ÿ 동물복지 관련 내용 
집행,�

Ÿ 동물복지법 제30조 
위반에 따른 범죄 
발생 시 기소권 행사

Ÿ (주정부)�주 법 
제정을 통한 동물복지 
제도 규정 및 집행

Ÿ (도도부현)�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기준 미준수 시 
지도 및 권고 조치,�
동물복지 관련 시설 
운영 등

비영리기관
Ÿ 정부협력을 통한 복지 

증진 환동 
전개(캠페인,�교육,�
공동연구 등)

Ÿ 반려동물 등록 시스템 
구축

Ÿ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공유,

Ÿ 복지 증진 
활동(보호소 운영 등)�
전개

Ÿ 동물복지 증진 활동 
전개,�

Ÿ 동물복지조사관 제도 
운영(RSPCA),

Ÿ 동물학대 발생 시 
사적기소제도를 
활용한 기소권 행사

Ÿ 동물복지 증진활동 
전개,�정부기관과의 
협력

Ÿ 개별적인 동물복지 
증진활동 전개

기타 민간영역 -

DEFRA의 승인하에 
마이크로칩 이식에 따른 
데이터 운영 관리

- -

<표 9> 우리나라와 주요국 동물복지정책 조직 및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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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주요국 간에도 기관의 구성, 산하기관의 역할,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
축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과 미국은 모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동물복지 정책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성격에서 다소 차이를 보임

◯ 첫째, 주무부처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함 
― 독일의 BMEL의 경우 8개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국

은 식품안전과 동물건강을 담당하는 3국이며, 3국은 다시 식품안전공급망을 통한 건강,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하위부서31과 동물건강, 동물보호를 담당하는 하위부서 32로 
구분됨

― 영국의 DEFRA는 담당 정무차관이 생물안전, 식물 건강, 동물건강, 동물복지 등의 내
용을 총괄하여 책임지며, 관련 책임운영기관인 VMD와 APHA 관련 내용을 관장함

― 또한 사무차관하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의심의관(국장급, Chief Veterinary 
Olfficer) 또한 동물건강과 복지 정책 수립에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도 동물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 인수 감염에 대한 통제 및 근절에 관
한 제언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이와 같은 조직 구조는 영국과 독일 모두 동물복지와 동물건강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토대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식물안전과 식물건강을 포괄하여 동물과 식
물,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지향하고 있음을 추
론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달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내 동물복지정책과 해당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방역 등을 비롯한 동물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이 분산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기능은 환경성에 동물건강과 관련한 수의관련 기능은 농림
수산성에 있으며, 환경성의 동물복지 기능은 전담조직 없이 자연환경국 내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둘째, 독일과 영국은 주무부처 소속기관 역할에서 차이를 보임
― 독일의 BMEL 소속 행정청인 BVL은 동물제품(사료)와 동물의약품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며, 이는 영국의 DEFRA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VMD와 그 성격이 유사함
― 그 외의 정책 집행 다수를 주 정부에서 집행하는 독일과 달리 영국은 동물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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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감독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책임운영기관인 APHA를 두고 있으며, APHA는 
DEFRA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에 대한 감독 기능 및 정책연구기관으로의 역할, 지
방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집행에 따른 법적 자문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APHA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나, 수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
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연구 기능, 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능 등의 기능
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영국에서는 민간 영역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등록 데이터의 
관리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 셋째, 정책적 기능에서 미국은 펫보험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펫보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법제도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펫보험의 법제도 마련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발전한 펫보험이 갖는 다양한 

한계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함
―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펫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감독권한의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서 펫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넷째, 해외 주요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 간의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 집행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독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양질의 동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영리기관의 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방식은 선진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또한 비영리기관에서 구축한 동물 등록 데이터를 지방정부 및 경찰과 자격있는 수
의사들이 함께 공유하여 유기된 동물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은 비영리기관과 협력하여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
효적인 동물복지가 가능한 수준의 행정력을 부여하여 동물복지 정책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 또한 영미법 체계의 민간기소제도를 활용하여 기소 건수를 확대하여 법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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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처벌과 위반자와 동물의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소의 운영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기관

에서 운영하는 민간 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음
― 비영리기관의 동물보호소 운영은 일반적으로 일반시민과 기업의 기부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은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동

물보호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시설개선, 의
료비 등)하여 지원한 예산의 재량적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짐

◯ 다섯째, 필요시 민간에 정책 집행을 위탁함
― 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마이크로칩 등록에 대한 규정(Regulation)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서 반려동물과 반려묘의 등록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축
된 데이터의 운영은 민간 위탁으로 처리함

― 이러한 민간 위탁은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운용의 전문
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강점이 되지만, 양육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이 지적됨

― 영국은 이를 이러한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고자 DEFRA의 인증절차를 통해 민간 
조직을 선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함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데이터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분석 내용에 기반한 조직·기능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첫째, 동물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실 단위 조직 신설과 동물보건정책관 및 동물복지
정책관 등의 하부조직 구성

― 영국은 동물건강의 관점에서 기능을 총괄하고 동물복지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구성하고 있음

― 독일 또한 동물건강과 동물복지를 하나의 상위 조직 아래 포함하여 통일적인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함

―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인간 – 동물 –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동물 삶의 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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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방안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여 동물복지에 대한 전담조
직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나 방역, 검역, 위생, 건강, 웰니스를 비롯한 동물복
지와 관련된 공공수의업무(Public Veterinary Service)가 여전히 부처 내에 흩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동물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실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동물보건정책관
과 동물복지정책관 등의 하부조직을 두어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둘째,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
― 앞서 분석내용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복

지과 구성원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축산 영역에 기능이 치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음

―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는 총괄 인력 1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 축산뿐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된 정책연구 기능, 지방정부와의 커뮤니케이
션 관련 기능 등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수의법의학
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후 부검을 통한 동물 학대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자 계획을 
수립함

― 이러한 소속기관의 기능 보강은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되나 이후에는 복지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통한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됨

◯ 셋째, 지방정부가 동물복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함

― 대륙법체계의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상에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의 조례 또한 맹견관리, 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업무 경비지원, 협력체계 
구축, 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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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강제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된 독일에서도 제도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소권을 법률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학대 감시 기능의 강화 또한 도입

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동물보호감시원 제도, 명예동물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넷째, 지방 수준에서 동물복지 목적의 목적세 마련을 논의해야 함
― 지방정부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어

야 함
― 특히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등장하고 있음 
―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원인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인의 70%는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 때문에, 비반려인의 70%는 반려동물의 위생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인식함

― 독일의 경우 지방세, 목적세 형식의 반려견세를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반려동물 복
지정책 집행에 활용하고 있는데, 배설문 청소를 위한 환경미화비용, 반려견 관련 
시설 운영비용 충당 등의 포함되어 있음

― 또한 반려견세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감 고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목적세의 형식으로 운영되기에 조세저항이 낮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반려견세의 운영방식, 세율의 적정성, 반려동물의 범위 등을 정의하는데 있
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고 보여짐

◯ 비영리단체, 기타 민간영역과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계

획을 수립함
― 이러한 협력사업의 추진은 공공영역의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추진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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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내용을 살펴보면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의 개최, 공익광고 제작과 같은 교육·홍

보사업 위탁과 유실·유기 동물 보호,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현장 집행력 제고 등을 
위한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음

― 영국의 경우 현장 집행력 제고를 위해 동물복지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고 조사관 선
발, 교육, 운영을 RSPCA에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 이러한 선발, 교육, 운영이 가능한 것은 동물복지조사관의 집행 권한의 법적 근거가 구
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임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도 관련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84 -

IV. 결론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동물복지 전담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반려동물 복지 정책 및 동물복지 
전담 조직과 기능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고 다음의 차이를 
확인함

― 첫째,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조직 구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확인함
― 둘째, 주무부처의 소속기관의 기능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기능을 분석함
― 셋째, 미국의 일부 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펫 보험 정책의 내용을 조사하

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을 확
인함

― 넷째, 지방정부와 비영리기관의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내용을 조사하고 이러한 협
력 구축방식이 필요한 이유와 그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협력구축 현황
과 비교하였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기능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정책적 제언은 다
음과 같음

― 조직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동물건강을 총괄하는 실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 동물복지와 동물 건강 등의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둠으로써 인간-동
물-환경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제언함

― 소속 기관의 기능 보강: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복지 기
능이 축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주무 부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연구 기능과 지방정부와의 커뮤니
케이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지방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의 마련: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상 규
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적 정책 집행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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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소 과정에서의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 학대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을 제언함

― 지방 수준에서의 목적세 마련 논의: 반려동물의 양육에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의 지
방세를 마련하여 동물 복지 정책 집행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 비영리단체 및 민간 영역과의 협력체계 구축: 영국의 동물복지조사관 제도 운영의 실
효성을 고려할 때 비영리단체 및 민간 영역의 집행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제언함

◯ 이러한 결과는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실증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 
예상하며 조직과 기능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 다만, 본 연구의 제한된 기간과 연구인력으로 인해 문헌검토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조직과 기능에 집중하고자 행정학적 배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이후에는 동물복지, 동물보건, 행정학과 정책학적 전문성을 확보한 융복합
적 연구인력을 구성하고 주요 해외 정책 추진 체계 및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한 
해외 방문 등의 방식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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