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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고유번호 316095-2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6.09.05 ~

2018.09.04
단 계 구 분

(총 1 단 계 )/

(총 1 단 계 )

연 구 사 업 명

단 위 사 업 농식품기술개발사업

사 업 명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해당 없음)

세부 과제명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

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연 구 책 임 자 남용석

해당단계

참여연구원 

수

총: 18명

내부: 18명

외부: 0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367,000천원

민간: 122,400천원

계: 489,400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수

총: 18명

내부: 18명

외부: 0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367,000천원

민간: 122,400천원

계: 489,4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주)코젠바이오텍, 강원대학교, 농림축산

검역본부

참여기업명

(주)코젠바이오텍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없음

상대국 연구기관명:

없음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없음

연구책임자:

없음

※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및 

사유

일반 (세계 초일류 제품이거나 개발된 성과의 유출시 국가 및 기관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사항임)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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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 특허

보

고

서 

원

문

연

구

시

설·

장

비

기술

요약 

정보

소

프

트 

웨

어

화

합

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자원

정

보

실

물

등록·기탁 

번호

P M I D :

2 8 7 7 5 9 7 5 ,

3 0 1 1 2 3 4 7 ,

22448528 (3건)

특 허 출 원 :

10-2018-0102213,

10-2018-0102226

(2건)

KVCC 기탁번호:

BA1700031, BA1700032,

BA1700033, BA1700034,

BA1700035, BA1700036,

BA1700037, BA1700038,

BA1700039, BA1700040,

BA1700041, BA1700042,

BA1700043, BA1700044,

BA1700045, BA1700046,

BA1700047, BA1700048,

BA1700049, BA1700050,

BA1700051, BA1800442,

BA1800443, BA1800444,

BA1800445, BA1800446,

BA1800447, BA1800448,

BA1800449, BA1800450,

BA1800451, BA1800452,

BA1800453, BA1800454,

BA1800455, BA1800456,

BA1800457, BA1800458,

BA1800459, BA1800460,

BA1800461, BA1800462,

BA1800463, BA1800464,

BA1800465, BA1800466,

BA1800467, BA1800468,

BA1800469, BA1800470,

BA1800471, BA1800472,

BA1800473, BA1800474,

BA1800475, BA1800476,

BA1800477, BA1800478,

BA1800479, BA1800480

(60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기술실시 (1건)

상품화 (6건)

고용창출 (1건)

정책건의 (2건)

특허출원 (2건)

논문 (3건)

학술대회 발표 (2건)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수출용) (6건)

생명자원 기탁 (60건)

보고서 면수

1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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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및 강원도 서식 너구리의 포획

¡ 포획한 너구리에서 광견병 임상검사 및 광견병 항체 모니터링

¡ 광견병 미끼백신 또는 미끼백신 후보주와 감별되는 검사키트의 개발 및 산업

화

연구의 내용

¡ 국내 광견병 발생정보 분석

¡ 광견병을 전파시키는 너구리에서 광견병 임상검사

¡ 포획 너구리에서 광견병 혈청검사 및 분석

¡ 미끼백신과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를 감별하는 검사기법 개발

¡ 현재 사용 중인 VRG, 미래에 사용가능한 재조합광견병 바이러스, 재조합아

데노바이러스와 국내에서 발생한 광견병 바이러스와 감별 가능한 신속한 유

전자 키트의 개발

연구개발성과

¡ 미끼백신 살포지역에서 포획한 너구리의 광견병 항체검사를 통해서 미끼백신 

살포정책의 뒷받침 및 향후 개선대책 수립

¡ 광견병 미끼 백신과 감별되는 검사키트의 산업화

¡ 광견병 조기감시체계 구축으로 광견병 청정국 지위 획득KCI급 3건, 정책제안 

2건(광견병 미끼백신 살포 요령, 광견병 재발생시 광견병 방역대책)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국내 광견병 발생정보 분석에 대한 학술발표

¡ 광견병을 전파시키는 너구리의 임상검사 (100두/년 이상) 및  포획 너구리에

서 광견병 혈청검사의 결과에 대한 학술발표 및 논문발표

- 광견병 혈청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미끼백신살포 방법 개선 

¡ 미끼백신과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를 감별하는 검사기법의 산업화

- 국내에서 사용 중이거나 미래에 사용 가능한 미끼백신주를 감별하는 검사 기

법 개발 (감별기법의 특이도 및 민감도 조사 및 미끼백신주와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에 대한 적용 시험)

- 주기적인 야생동물 감시를 통한 광견병 청정지역 지위 확보

- 광견병 검사기법의 국산화 및 개발된 검사기법의 수출을 통한 범국가적 

광견병 근절에 기여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광견병 미끼백신 항체 혈청검사 유전자감별

영문핵심어

(5개 이내)
rabies bait vaccine antibody serum test

differentiatio

n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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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 광견병을 전파시키는 너구리의 임상검사 (100두/년 이상)

¡ 포획 너구리에서 광견병 항체가 분석

¡ 미끼백신과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를 감별하는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개발

-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3건 개발

- 유전자 검사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3건 개발

- 분석적 민감도: 102~101 copies/㎕

- 분석적 특이도: 목표 대상에만 특이적으로 반응

- 정밀도: CV value < 5 %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 한국에 서식하는 너구리(Nyctereutes procyonoides koreensis)는 광견병 전파에 중

요한 역할을 함. 1907년 개에서 처음으로 광견병이 발견된 이후, 2011년까지 다수의 

지역에서 개, 소, 너구리,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에서 광견병이 발생함.1) 광견병 근절

을 위한 국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1960년부터 1984년까지 동물에서의 광

견병 발생 건수는 꾸준하게 감소하였으며,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 동안은 광견

병이 발생하지 않았음. 하지만 1993년 강원도 지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너구리와 개

의 접촉으로 너구리에서 개로 광견병이 전염되어 재발하는 등 이후 광견병 발생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2)

- 국내에서는 광견병 근절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V-RG(Vaccinia-Rabies 

Glycoprotein) 미끼백신을 광견병 발생 위험지역에 살포하고 있음. 미끼백신 살포 

이후 국내 광견병 발생건수는 대체적으로 감소하거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 

지역은 광견병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적 측면

- 광견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아시아

의 경우 매년 $563,000,000, 아프리카의 경우 $20,500,000, 유럽의 경우 1986년

부터 1995년까지 $261,000,000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3) 이를 모두 환산할 경

우 전 세계적으로 연간 최소 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 광견병의 경우 인

수공통 질환의 특징과 치명적인 사망률로 인해서 타 전염병에 비해서 공중보건학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광견병 이환에 의한 동물의 사망 및 경제

적 피해액수보다 광견병 파급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

려운 많은 피해를 유발함. 이러한 광견병에 대한 주요 전파체 역할을 하는 너구리의 

광견병 발생 위험 지역의 광견병 백신 사업을 강화함으로서 광견병의 발생율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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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광견병 파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회적 측면

- 우리나라는 사람에서의 광견병 발생율은 매우 드문 편. 그러나 광견병의 인수공통 질

환의 특징과 치명적 성향으로 인해서 광견병의 발생건수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는 

매우 큼. 이러한 광견병의 주요 매개체가 되는 야생동물, 특히 너구리에 대한 광견병 

위험 지역의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함. 광견병의 경우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광견병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전파 확산을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안전

하게 도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음.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수량 및 그 비용, 미끼백신 살포에 대한 효능평가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야생 너구리에 투여된 미끼백신과 광견병 바이러스의 구분 검출이 필요함.

- 주기적인 감시활동 및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통한 광견병 청정국 지위 획득에 중요자료

가 될 것이며 국내에서 광견병 재발생시 신속한 진단으로 광견병의 전파 확산을 방지

에 사용이 가능함.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와 미끼백신주와 감별되는 유전자 키트 개발로 

국내 광견병 근절사업에 협조가 가능함.

 1-3. 연구개발 범위

¡ 경기도 및 강원도에 서식하고 있는 너구리의 포획

- 광견병을 전파시키는 너구리의 임상검사 및 임상축에 대한 정밀검사(100두/년 이상)

¡ 포획 너구리에서 광견병 항체가 분석

-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포획한 너구리에서 채취한 혈청샘플에서 바이러스중화시험을 

통해 광견병에 대한 항체가를 분석

¡ 유전자 증폭기법(PCR)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기법 개발

- 기존 미끼백신주/광견병 동시 검출시스템 개발

- 백신후보(재조합 백신)/광견병 동시 검출시스템 개발

- 백신후보(아데노바이러스 백신)/광견병 동시 검출시스템 개발

- 정상적인 반응 및 저해요소 탐지를 위한 IC 첨가

¡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PCR)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기법 개발

- 기존 미끼백신주/광견병 동시 검출시스템 개발

- 백신후보(재조합 백신)/광견병 동시 검출시스템 개발

- 백신후보(아데노바이러스 백신)/광견병 동시 검출시스템 개발

- 정상적인 반응 및 저해요소 탐지를 위한 IC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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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 유전자증폭기법 및 실시간유전자증폭기법을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모두 현재 

사용중인 미끼백신과 광견병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진단법 그리고 추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백신 2종과 광견병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 요령 개선

-현재 광견병 미끼백신은 살포하기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살포지역 및 살포방법을 숙지

한 후 사람에 의해 살포하고 있음. 이러한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을 개선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헬기를 이용한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을 제안

¡ 광견병 방역강화대책 수립

- 단기 광견병 방역대책: 광견병발생지역에 미끼백신의 집중살포, 위험지역내 사육가축의 

백신 100% 접종, 유기동물의 포획 및 백신접종

- 장기 광견병 방역대책: DMZ내 광견병 근절의 효과증대를 위한 북한지역 DMZ에 대한 

미끼예방약 살포사업 제안

- 포획-백신-방사(Trap-Vaccine-Release) 프로그램 보급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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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2-1. 주관기관: (주)코젠바이오텍

  1차년도 연구성과

  가.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을 기반으로한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개발

   1)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개발 계획수립 및 관련 자료조사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19종의 논문에서 기존에 알려진 24가지의 

광견병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염기서열을 확보. (표 1)

표 1.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광견병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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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프라이머, 프로브 제작을 위

해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 등제되어 있는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의 N gene 염기서열 47종을 확보함. (표 2)

표 2.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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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프라이머, 프로브 제작

    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프라이머, 프로브 제작함. 제작된 야생형 광

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프라이머, 프로브는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광견병 바이러스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염기서열과 비교하여 이론

적인 검출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존 광견병 바이러

스 유전자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와 달리 47개의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

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1~4)

그림 1.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이용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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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이용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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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이용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실시간 유전자증폭기법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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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이용한 기존 광견병 진단용 프라이머, 프

로브와 신규 광견병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의 이론적 적합성 평가 (박스 내 

수직선이 적을수록 광견병 바이러스 검출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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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ERAGS 백신주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된 ERAGS 백신주 염기서열과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

열을 비교 분석하여 ERAGS 백신주에서만 특이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용 프라이머, 프로브를 제작함. (그림 5~6)

그림 5. 야생형광견병 바이러스(ERA strain)와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주(ERAGS 

strain)간의 염기서열 차이

그림 6. 야생형광견병 바이러스(ERA strain) 염기서열과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

기서열 그리고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주(ERAGS strain) 염기서열을 이용한 

ERAGS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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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Ad0910_G 백신주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된 Ad0910_G 백신주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하여 Ad910_G 백

신주에서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아데노바이러스와 광견병바이러스 시퀀스 연결부위

를 증폭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용 프라이머, 프로브를 제작함. (그림 7)

그림 7. Ad0910_G 백신주 염기서열을 이용한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

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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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VRG 백신주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VRG 백신주 구조로 VRG 백신의 염기서열을 확보한 후 해

당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

로브 후보를 제작함. (그림 8)

그림 8. VRG 백신주 염기서열을 이용한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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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관련 타겟에 대한 싱글시스템 제작

    가)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 싱글시스템은 야생형 광견

병 바이러스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각각의 후보

에 대한 양성시료로는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백신주인 ERAGS gRNA

를 사용함.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관련 타겟에 대한 싱

글시스템 제작에는 모두 동일한 양의 프라이머, 프로브, Premix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반응조성으로 실험함. (표 3~5)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 싱글시스템 시험결과 두 가지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

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모두 정상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9)

표 3. 싱글시스템 제작 시 사용된 프라이머, 프로브 농도

표 4. 싱글시스템 제작시 사용된 반응액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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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싱글시스템 제작 시 사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반응조건

그림 9.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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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RAGS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ERAGS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을 위해 ERAGS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싱글시스템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양

성시료로는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백신주인 ERAGS gRNA를 사용함. 

시험결과 두 가지 ERAGS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

브 후보 중 후보 2는 비특이적 증폭이 확인되었고 후보 1에서만 ERAGS 백신주 특이

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10)

그림 10.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ERAGS 백신주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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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을 위해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싱글시스템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후보

에 대한 양성시료로는 Ad0910_G 백신주 gRNA를 사용함. 시험결과 두 가지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 중 후보 

모두 Ad0910_G 백신주 특이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11)

그림 11.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Ad0910_G 백신주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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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을 위해 VRG 백신주 특이

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싱글시스템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양

성시료로는 VRG 백신주 gRNA를 사용함. (표 12~14) 시험결과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가 VRG 백신주 특이적으로 증폭되

는 것을 확인함. (그림 12)

그림 12.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VRG 백신주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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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통한 조합선정

    가)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진

행하기 위해 싱글시스템이 확인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후보 1, 2를 

ERAGS 백신주 후보 1과 혼합하여 동시 검출 가능여부를 확인함. 사용된 모든 프라

이머, 프로브 및 시약의 조건은 싱글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함 시험결과 

싱글시스템과 멀티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적고 증폭효율이 우수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

러스 진단 시스템 후보 1과 ERAGS 백신주 진단 시스템 후보 1의 조합을 야생형 광

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에 대한 멀티시스템으로 선정. (그림 13)

그림 13.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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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진행하기 위해 싱글시스템이 확인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후보 1, 2

와 Ad0910_G 백신주 후보 1, 2를 혼합하여 동시 검출 가능여부를 확인함. 사용된 

모든 프라이머, 프로브 및 시약의 조건은 싱글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함. 

시험결과 싱글시스템과 멀티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적고 증폭효율이 우수한 야생형 광

견병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후보 2와 Ad0910_G 백신주 진단 시스템 후보 1의 조합

을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에 대한 멀티시스템으로 

선정. (그림 14) 

그림 14.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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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진행

하기 위해 싱글시스템이 확인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시스템 후보 1, 2와 

VRG 백신주 후보 1을 혼합하여 동시 검출 가능여부를 확인함. 사용된 모든 프라이

머, 프로브 및 시약의 조건은 싱글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함. 시험결과 

싱글시스템과 멀티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적고 증폭효율이 우수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

러스 진단 시스템 후보 2와 VRG 백신주 진단 시스템 후보 1의 조합을 야생형 광견

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에 대한 멀티시스템으로 선정. (그림 15)

그림 15.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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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ultiplex 최적화

    가)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최적화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프로브의 농도를 100 nM에서 150 nM로, ERAGS probe의 

농도를 100 nM에서 300 nM로 변경하였을 때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

신주 진단시스템의 증폭효율이 최적화됨을 확인함. (그림 16)

그림 16.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최적화

    나)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의 최적화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의 농도를 기존 500 nM에서 250 nM로 변

경하고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프로브의 농도를 기존 100 nM에서 150nM로 변경

하였을 때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의 증폭효율이 최

적화됨을 확인함. (그림 17)

그림 17.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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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의 최적화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의 농도를 기존 500 nM에서 250 nM로, 프

로브 농도를 100 nM에서 150 nM로 변경하고 VRG 백신주 특이적 프로브의 농도를 

기존 100 nM에서 200 nM로 변경하였을 때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의 증폭효율이 최적화됨을 확인함. (그림 18)

그림 18.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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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확정된 프라이머, 프로브의 염기서열 정보 및 사용량은 표 6과 같다.

표 6.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프라이머, 프로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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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성능평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적 

성능평가와 임상적 성능평가를 수행함. 분석적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의 민감도, 특이도 그리고 정밀도를 확인하였고 임상적 성

능평가를 통해 실제 임상시료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

    가) 분석적 성능평가: 민감도

민감도 평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분양받은 각 백신주별 양성시료를 이용한 in 

vitro transcript 또는 plasmid DNA를 106 copies/㎕ ~ 100 copies/㎕ 까지 10배

씩 serial dilution 하여 사용함. 3가지 종류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모두 최소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가 101 이하로 확인되

어 최종성과 목표인 102 copies/㎕ ~ 101 copies/㎕ 이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함. (그림 19~21)

그림 19.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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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민감도

그림 21.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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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석적 성능평가: 특이도

민감도 평가는 광견병바이러스 백신주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바이러스, 박테리

아, 그리고 동물 gDNA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의 특이도를 평가함. 평가 결과 3가지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그 진단법 모두 대상 시료 이외의 비 특이적 증폭은 발견되지 않았음. (그림 

22~24)

그림 22.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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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특이도

그림 24.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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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석적 성능평가: 정밀도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의 정밀도를 평가하기 위해 두 

명의 시험자가 3가지 농도의 양성시료를 5일 동안 1일 1회, 2반복 시험하여 평가함. 

평가 결과 모든 진단법의 시험자간, 일간, 실험간 정밀도 평가에서 결과의 밀집도를 

나타내는 CV( Coefficient of variaton; 분산계수)값이 5% 이내인 것을 확인하여 정

밀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표 7~12)

표 7.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정밀도, Rabies spp.

표 8.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정밀도, ER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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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정밀도, Rabies spp.

표 10.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정밀도, Ad0910_G

표 11.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정밀도, Rabie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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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정밀도, VRG

이상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3

종의 성능이 진단키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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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상적 성능평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키트 3종의 임상시료 적용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해 포획된 야생 너구리 중 광견병 바이러스 음성개체에 미끼백신을 투

여함. 투여된 백신은 1차 ERAGS, Ad0910_G, VRG 백신주, 2차 ERAGS, VRG 백신

주를 투여하였고 투여된 개체에서는 구강 면봉 및 채혈을 통해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료를 확보함. 이렇게 확보된 임상시료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키트 3종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미끼백신 투여 

후 초기에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함. 이를 통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키트 3종의 성능이 진단키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표 

13~15)

표 13.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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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료 분석결

과

표 15.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임상시료 분

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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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연구성과

  나. 유전자증폭기법을 기반으로한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개발

  

   2)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프라이머 제작

    가)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프라이머 개발

1차년도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한국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야생

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유전자 증폭기법 프라이머를 제작함. (그림 25)

그림 25.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용 유전자증폭기법 프라이머 후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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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ERAGS 백신주 진단용 프라이머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된 ERAGS 백신주 염기서열과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염기서

열을 비교 분석하여 ERAGS 백신주에서만 특이적으로 증폭될 수 있는 유전자 증폭기

법용 프라이머를 제작함. (그림 26)

그림 26. 야생형광견병 바이러스(ERA strain) 염기서열과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주

(ERAGS strain) 염기서열을 이용한 ERAGS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기법용 프라이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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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Ad0910_G 백신주 진단용 프라이머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된 Ad0910_G 백신주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하여 Ad910_G 백

신주에서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아데노바이러스와 광견병바이러스 시퀀스 연결부위

를 증폭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기법용 프라이머를 제작함. (그림 27)

그림 27. Ad0910_G 백신주 염기서열을 이용한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

폭기법용 프라이머 후보

   라)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VRG 백신주 진단용 프라이머 개발

문헌조사를 통해 확보한 VRG 백신주 구조로 VRG 백신의 염기서열을 확보한 후 해당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VR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기법용 프라이머 후보를 제작함. 

(그림 28)

그림 28. VRG 백신주 염기서열을 이용한 VR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

라이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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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관련 타겟에 대한 싱글시스템 제작

    가)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 싱글시스템은 야생형 광견병 바이

러스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프로브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양성시료로

는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백신주인 ERAGS gRNA를 사용함. 유전자 증

폭기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관련 타겟에 대한 싱글시스템 제작에는 모두 동일

한 양의 프라이머, Premix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반응조성으로 실험함. (표 16~18)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 싱글시스템 시험결과 두 가지 야생

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후보 모두 정상적으로 증폭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비특이적 증폭량이 더 적은 후보 1을 선정. (그림 

29)

표 16. 싱글시스템 제작 시 사용된 프라이머 농도

표 17. 싱글시스템 제작시 사용된 반응액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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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싱글시스템 제작 시 사용된 유전자 증폭장치 반응조건

그림 29.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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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RAGS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ERAGS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을 위해 ERAGS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

을 이용하여 싱글시스템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양성시료로는 야생형 광견

병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백신주인 ERAGS gRNA를 사용함. 시험결과 두 가지 

ERAGS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후보 중 상대적으로 증폭

효율이 좋은 후보 1을 선정. (그림 30)

그림 30.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ERAGS 백신주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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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을 위해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싱글시스템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양성시료로는 

Ad0910_G 백신주 gRNA를 사용함. 시험결과 두 가지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유

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후보 모두 Ad0910_G 백신주 특이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중 증폭효율이 좀 더 좋은 후보 2를 선정. (그림 31)

그림 31.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Ad0910_G 백신주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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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VR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

VRG 백신주 특이적 유전자 증폭 진단시스템 제작을 위해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

간 유전자 증폭장치용 프라이머 후보와 PowerAmpTM One Step RT-PCR 

Kit(A0001)을 이용하여 싱글시스템을 제작하였고 각각의 후보에 대한 양성시료로는 

VRG 백신주 gRNA를 사용함. 시험결과 VRG 백신주 특이적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

용 프라이머 후보가 VRG 백신주 특이적으로 증폭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비특이적 증폭량이 더 적은 후보 2를 선정. (그림 32)

그림 32.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VRG 백신주 진단 싱글시스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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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통한 조합선정

    가)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진

행하기 위해 싱글시스템이 확인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와 

ERAGS 백신주 특이적 프라이머를 혼합하여 동시 검출 가능여부를 확인함. 사용된 

모든 프라이머 및 시약의 조건은 싱글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함. 시험결

과 싱글시스템과 멀티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적고 증폭효율이 우수하여 해당 조합을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에 대한 멀티시스템으로 선정. 

(그림 33) 

그림 33.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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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진행하기 위해 싱글시스템이 확인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와 

Ad0910_G 백신주 특이적 프라이머를 혼합하여 동시 검출 가능여부를 확인함. 사용

된 모든 프라이머 및 시약의 조건은 싱글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함. 시험

결과 싱글시스템과 멀티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적고 증폭효율이 우수하여 해당 조합을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에 대한 멀티시스템으로 선

정. (그림 34) 

그림 34.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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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를 진행

하기 위해 싱글시스템이 확인된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와 VRG 백

신주 특이적 프라이머를 혼합하여 동시 검출 가능여부를 확인함. 사용된 모든 프라이

머 및 시약의 조건은 싱글시스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함. 시험결과 싱글시스

템과 멀티시스템 사이의 차이가 적고 증폭효율이 우수하여 해당 조합을 야생형 광견

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에 대한 멀티시스템으로 선정. (그림 35) 

그림 35.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multiplex inhib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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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확정된 프라이머, 프로브의 염기서열 정보 및 사용량은 표 19과 같다.

표 19.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프라이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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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성능평가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적 성능평

가를 수행함. 분석적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

단법의 민감도, 특이도를 확인함.

    가) 분석적 성능평가: 민감도

민감도 평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분양받은 각 백신주별 양성시료를 이용한 in 

vitro transcript 또는 plasmid DNA를 106 copies/㎕ ~ 100 copies/㎕ 까지 10배씩 

serial dilution 하여 사용함. 3가지 종류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

러스 진단법 모두 최소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가 101 이하로 확인되어 

최종성과 목표인 102 copies/㎕ ~ 101 copies/㎕ 이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인

함. (그림 36~38)

그림 36.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민감도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와 ERAGS 백신주 특이적 프라이

머의 검출한계는 101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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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민감도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의 검출한계는 101 copies/㎕, 

Ad910_G백신주 특이적 프라이머의 검출한계는 100 copy/㎕

그림 38.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민감도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특이적 프라이머와 ERAGS 백신주 특이적 프라이

머의 검출한계는 101 co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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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석적 성능평가: 특이도

특이도 평가는 광견병바이러스 백신주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바이러스, 박테리

아, 그리고 동물 gDNA등을 이용하여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의 특이도를 평가함. 평가 결과 3가지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

그 진단법 모두 대상 시료 이외의 비 특이적 증폭은 발견되지 않았음. (그림 39~41)

그림 39.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ERAGS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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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Ad0910_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특이도

그림 41. 야생형 광견병 바이러스 / VRG 백신주 진단시스템 분석적 특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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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적 성능평가를 통해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3종의 성

능이 진단키트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다) 기존 진단법과의 비교 평가

과제를 통해 개발된 진단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중인 또는 알려진 검

사법을 이용함. 확인결과 “재조합 광견병 바이러스, 이를 포함하는 광견병 예방용 백신 

조성물 및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와의 감별을 위한 멀티플렉스 RT-PCR(공개번호: 

10-2015-0138956, 이후 선행기술 1)”7)과 “광견병 유전자검사법(동물질병 표준진단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2015), 이후 선행기술 2)”8) 2종류의 선행기술을 확인함. 해

당 검사법을 각 검사법에 명시된 염기서열의 프라이머와 사용량을 이용하여 본 과제

를 통해 개발된 진단법과 검출 성능을 비교 평가함. (그림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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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광견병 바이러스 검출법 관련 선행기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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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광견병 바이러스 검출법 관련 선행기술 #2

ERAGS 백신주 시료를 104 copies/㎕ 부터 100 copy/㎕까지 10배씩 희석하여 사용

함. 비교 평가 결과 과제를 통해 개발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 기반 진단법은 101 

copies/㎕까지 복수의 타겟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데 반해 복수의 타겟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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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할 수 있는 선행기술 1의 경우 103 copies/㎕ 까지, 단일로 검출할 수 있는 선행

기술 2의 경우 101 copies/㎕까지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함. 이를 통해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법에 비해 우수하

다는 것을 확인함. (그림 44~45)

그림 44.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과제개발기술과 선행기술1의 비교

과제개발기술은 ERAGS 및 rabies wild 모두 101 copies/㎕까지 검출되고 

선행기술 1의 경우 ERAGS는 104 copies/㎕, rabies wild 는 103 copies/

㎕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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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과제개발기술과 선행기술2의 비교

과제개발기술은 ERAGS 및 rabies wild 모두 101 copies/㎕까지 검출되고 

선행기술 2의 경우 rabies wild 는 101 copies/㎕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함.

ERAGS 백신주 시료를 104 copies/㎕ 부터 100 copy/㎕까지 10배씩 희석하여 사용

함. 비교 평가 결과 과제를 통해 개발된 유전자 증폭법 기반 진단법은 ERAGS는 101 

copies/㎕, rabies wild는 101 copies/㎕까지 복수의 타겟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데 반해 복수의 타겟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선행기술 1의 경우 103 copies/㎕ 까

지, rabies wild만 단일로 검출할 수 있는 선행기술 2의 경우 101 copies/㎕까지 검

출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를 통해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법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함. (그림 46~47)



- 59 -

그림 46.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과제개발기술과 선행기술1의 비교

과제개발기술은 ERAGS는 101 copies/㎕, rabies wild는 101 copies/㎕까

지 검출되고 선행기술 1의 경우 ERAGS는 104 copies/㎕, rabies wild 는 

103 copies/㎕까지 검출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47.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 과제개발기술과 선행기술2의 비교

과제개발기술은 ERAGS는 101 copies/㎕, rabies wild는 101 copies/㎕까

지 검출되고 선행기술 2의 경우 rabies wild 는 101 copies/㎕까지 검출되

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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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존 시판 제품과의 비교

현제 시판되는 제품 중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과 동일한 구성의 제품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를 진행하여 추후 추적 평가 시 제출할 예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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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1협동연구기관: 강원대학교

  1차년도 연구성과

  가.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너구리)의 항체모니터링

제1협동연구기관인 강원대학교는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의 항체모니터링을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과 포획된 너구리에서의 광견병 혈청검사 및 분

석을 수행함.

강원 및 경기 지역에 서식하는 광견병 전파가 가능한 너구리 및 기타 야생동물은 강원대

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포획하여 광견병 혈청검사를 수행하였고 경기 지역에서의 야

생동물 포획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협력을 통해 수행함. 현제 강원도 야생동물구

조센터에서 보유중인 시료의 현황은 표 20과 같음.

표 20.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시료 현황

구분 종 혈청 폐사체

강원

너구리 39 36

개 40 　

고양이 7 　

오소리 2 　

경기 너구리 18 26

계 106 62

너구리 포획 수량이 예상만큼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너구리와 같이 야생에서 광견병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야생동물(개, 고양이, 오소리 등)을 이용하여 광견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에서의 임상시험을 수행함.

포획 및 구조된 야생동물은 개체 식별을 위한 microchip삽입 후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수행. (그림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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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포획 및 구조에 사용되는 도구(포획틀, 목집게, 컨트롤 폴, 뜰채) 및 개체 

식별을 위한 microchip 삽입 관련 도구

그림 49. 포유류 측정치 기록 방법(너구리)

*두장(Skull length): 두정사이골 바깥후두융기 ~ 코 끝 직선거리, 체고

(withers height): 견갑부 정점(T3~5) ~ 지면수직거리, 체장(body 

length): 견단(견갑골 관절위 결절) ~ 좌골단 직선거리, 흉심(chest 

length): 견갑골 뒤쪽각 상단에서 가슴 하면 수직거리, 복심(abdomen 

length): 골반 장골앞등쪽가시 직전 ~ 복부하면까지 수직거리, 귀길이: 귀 

기시부에서 귀끝까지의 직선거리, 목둘레: 목의 가장 가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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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체 번호
두장

(cm)
체고

(cm)
체장

(cm)
흉심

(cm)
복심

(cm)
체중

(kg)
1 5-930 14 25 38 12 13 4.8

2 5-980 13 27 32 12 12 5.09

3 5-1037 13 30 36 12 13 6.5

4 5-1076 12 25 29 11 13 5.2

5 6-022 13 25 25 12 12 4.5

6 6-97 12 24 26 12 12 4.4

7 6-154 12.5 26 24 11 11 5.9

8 6-229 11 27 33 11 12 4.8

9 6-638 11 26 42 15 12 4.4

10 6-639 12 23 35 12 10 2.7

11 6-641 12 24 35 13 10 2.8

12 6-480 12 22 20 12 11 3.7

13 6-668 14 26 38 14 13 4.5

그림 50. 포획한 너구리의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과정

너구리 및 기타 다른 동물에서의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1.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신체계측표 – 39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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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481 12 22 20 12 11 3.8

15 6-600 12 23 32 13 12 2.2

16 6-642 12 20 35 12 10 3.1

17 6-598 12 24 33 11 10 2.5

18 6-518 12 28 40 13 13 3.5

19 6-640 12 24 35 11 11 2.26

20 6-895 13 25 40 11 10 3.8

21 6-818 12 24 41 10 10 4

22 6-854 13 21 31 12 11 3.5

23 6-902 10 24 31 11 13 3.8

24 6-916 13.5 23.5 40 13 16 5.2

25 6-921 13 25 48 14 13 4.8

26 6-943 13 22 33 13 12 5.1

27 6-971 11 18 24 10 9 2.2

28 6-983 13 17 30 12 12 4.6

29 6-156 16 11 32 7 6 5

30 6-1012 9 21 38 13 11 3.9

31 7-49 10 20 35 12 10 4.2

32 7-51 11 18 27 11 9 3.8

33 7-59 10 19 26 10 8.5 3.4

34 7-61 12 19 27 12 10 3.7

35 7-85 13 18 31 11 11 4.1

36 7-111 12 17.5 30 12 10 4.3

37 7-121 11 18 29 13 12 4

38 7-124 13 19.5 31 13 12 4.5

39 7-125 11 18 28 12 11 3.6

너구리 개체번호 Microchip ID

VITAL

BT 

(℃)
HR 

(count/min)

RR 
(count/min

)

SBP 
(mmHg)

1 5-930 0007153064 39.3 60 32 106

2 5-980 0007156EEF 38.8 124 28 103

3 5-1037 00071567CD 39.2 108 40 110

4 5-1076 00071516E8 38.2 88 24 103

두장(Skull length): 두정사이골 바깥후두융기 ~ 코 끝 직선거리, 체고(withers height): 견갑부 정점(T3~5) ~ 지

면수직거리, 체장(body length): 견단(견갑골 관절위 결절) ~ 좌골단 직선거리, 흉심(chest length): 견갑골 뒤쪽

각 상단에서 가슴 하면 수직거리, 복심(abdomen length): 골반 장골앞등쪽가시 직전 ~ 복부하면까지 수직거리, 귀

길이: 귀 기시부에서 귀끝까지의 직선거리, 목둘레: 목의 가장 가는 부위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신체계측 결과 평균값은 두장 12.13 ㎝, 체고 22.29 

㎝, 체장 32.31 ㎝, 흉심 11.87 ㎝, 복심 11.21 ㎝, 체중 4.06 ㎏ 임.

표 22.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신체검사(vital) - 30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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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2 0007153C47 39 144 24 108

6 6-97 0007153F4F 38.5 120 40 105

7 6-154 0007153F34 37.9 80 20 110

8 6-229 00071507C1 38.7 120 22 110

 9 6-638 000715395D 38.3 172 40 115

10 6-639 000715142A 41.0 180 90 110

11 6-641 000715202F 38.3 172 40 110

12 6-480 0007155F87 39.2 138 30 120

13 6-668 0007156608 39.3 156 60 110

14 6-481 000715C9A8 39.2 162 42 100

15 6-600 0007157469 40.2 174 36 107

16 6-642 000715375C 38.6 138 30 105

17 6-598 0007152B55 41.0 144 45 103

18 6-518 000715192D 37.8 158 42 110

19 6-640 00071531D6 37.7 142 44 108

20 6-895 0007153F5F 37.3 120 30 110

21 6-818 　- 38.1 108 40 105

22 6-854 　- 38.7 96 24 90

23 6-902 　- 37.4 146 44 116

24 6-916 　- 38.5 132 40 112

25 6-921 　- 39.0 124 36 110

26 6-943 　- 37.5 112 28 100

27 6-971 00071564B1 37.9 96 28 102

28 6-983 　- 37.1 92 26 105

29 6-156 0007156BFE 38.2 108 30 100

30 6-1012 　- 36.9 80 24 90

너구

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K/µL)

RBC
(M/µL)

HCT
(%)

BUN
(mg/dL)

CREA
(mg/dL)

ALT
(U/L)

AST
(U/L)

TP
(g/dL)

ALB
(g/dL)

　 Reference range 
(dog)

5.05-16.76 5.65-8.87 37.5-61.7 7-27 0.5-1.8 10-125 0-50 5.2-8.2 2.3-4.0

1 5-930 13.92 4.53 27.9 38 1.2 40 158 8.3 2.6 

2 5-980 17.92 5.12 27.4 16 0.4 28 43 6.9 2.3 

3 5-1037 17.73 5.00 28.6 13 0.5 71 112 8.6 2.9 

4 5-1076 19.73 6.88 35.6 3 0.3 39 40 6.4 2.5 

5 6-22 11.33 4.00 25.0 15 0.5 86 124 8.1 2.6 

BT; body temperature, HR; heart rate, RR; respiratory rat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vital 측정결과 평균값(30개체)은 체온 38.7 ℃, HR 

105.5 count/min, RR 28.75 count/min, SBP 106.88 mmHg임.

표 23.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39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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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97 23.10 5.59 29.0 9 0.3 37 78 6.0 1.9 

7 6-154 13.69 4.23 25.1 24 1.2 153 184 >12.0 2.5 

8 6-229 20.61 6.78 38.7 8 0.5 23 53 8.3 2.0 

 9 6-638 11.12 7.62 42.2 16 0.7 21 68 6.2 3.2 

10 6-639 11.96 5.75 34.4 10 0.7 57 110 6.5 3.2 

11 6-641 9.61 6.79 41.2 15 0.6 29 35 6.3 3.4 

12 6-480 10.55 6.79 41.8 16 0.6 23 43 6.3 3.4 

13 6-668 10.80 7.54 47.5 13 0.5 70 43 6.4 3.8 

14 6-481 12.19 6.61 40.5 14 0.7 39 74 6.5 3.3 

15 6-600 8.90 5.84 37.7 28 0.8 28 60 6.6 3.2 

16 6-642 12.21 6.48 39.8 13 0.5 94 50 6.1 3.2 

17 6-598 9.09 6.49 41.6 33 0.6 32 69 6.7 3.5 

18 6-518 13.82 7.13 46.9 4 0.5 61 . 7.6 2.0 

19 6-640 12.64 5.46 30.8 14 0.3 19 31 5.6 2.8 

20 6-895 9.03 4.87 29.4 13 0.5 30 68 7.3 2.6 

21 6-818 11.87 4.40 27.3 61 . 531 . 6.9 3.4 

22 6-854 11.27 5.42 33.3 36 0.4 125 61 7.9 2.6 

23 6-902 16.35 4.45 25.0 18 0.4 75 98 7.6 2.5 

24 6-916 13.72 6.74 47.1 65 0.7 740 3794 6.1 2.8 

25 6-921 7.47 2.72 15.4 14 0.3 163 97 5.5 2.3 

26 6-943 18.59 5.86 36.2 24 0.4 134 72 6.4 2.5 

27 6-971 31.29 3.90 23.4 19 0.3 18 89 7.1 2.2 

28 6-983 31.68 3.72 24.4 41 0.2 65 115 7.4 2.6 

29 6-156 22.08 6.57 39.0 38 0.6 68 146 8.0 3.2 

30 6-1012 14.61 6.34 39.1 34 0.2 38 46 6.5 2.5 

31 7-49 16.41 3.92 20.0 9 0.2 100 47 5.3 2.0

32 7-51 24.73 4.78 26.2 34 0.1 94 85 6.0 2.2

33 7-59 19.07 2.27 14.0 23 <0.1 21 62 4.2 1.6

34 7-61 44.14 2.21 13.5 43 0.2 51 58 6.3 2.2

35 7-85 18.04 5.68 39.6 54 0.9 464 296 8.4 3.0

36 7-111 15.71 3.09 18.1 111 0.1 61 43 4.6 1.9

37 7-121 16.32 7.84 48.7 17 0.7 74 73 7.6 3.0

38 7-124 4.23 11.15 67.7 79 . 144 . 3.7 1.5

39 7-125 25.58 4.47 25.6 31 0.6 204 268 6.5 2.8

No. 개체 번호 두장 체고 체장 흉심 복심 체중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 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처 너구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39개체)은 WBC 14.96 K/㎕, 

RBC 5.65M/㎕, HCT 34.0 %, BUN 22 ㎎/㎗, ALT 98 U/ℓ, AST 213 U/ℓ, TP 

6.9 g/㎗, ALB 2.8 g/㎗ 임.

표 24.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신체계측표 - 18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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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cm) (cm) (cm) (cm) (kg)

1 GG1 9 16 28 11 10 3.2

2 GG2 11 16 23 12 12 4.1

3 GG3 10 18 26 10 9 2.7

4 GG4 11 21 28 11 12 3.1

5 GG5 9 21 29 11 10 2.7

6 GG6 12 20 31 13 12 4.3

7 GG7 12 20 31 13 12 3.9

8 GG8 9 18 27 11 10 2.4

9 GG9 10 20 27 11 10 3

10 GG10 13 21 31 12 11 3.9

11 GG11 12 20 29 11 10 4

12 GG12 11 18 27 10 9 3.7

13 GG13 12 18.5 30 12 11 3.9

14 GG14 13 19 31 12 11.5 4.1

15 GG15 10 18 27 9 8 3.7

16 GG16 9 16 25 8.5 7 2.8

17 GG17 11 18 28 10 9 3

18 GG18 12 19 28 11 10 3.6

너구리 개체번호

VITAL

BT 

(℃)
HR 

(count/min)
RR 

(count/min)
SBP 

(mmHg)

1 경기 1 38.7 80 24 98

2 경기 2 39.2 94 30 100

3 경기 3 38.4 79 18 90

4 경기 4 36.9 102 36 120

5 경기 5 37.8 85 24 95

두장(Skull length): 두정사이골 바깥후두융기 ~ 코 끝 직선거리, 체고(withers height): 견갑부 정점(T3~5) ~ 지면수직

거리, 체장(body length): 견단(견갑골 관절위 결절) ~ 좌골단 직선거리, 흉심(chest length): 견갑골 뒤쪽각 상단에서 

가슴 하면 수직거리, 복심(abdomen length): 골반 장골앞등쪽가시 직전 ~ 복부하면까지 수직거리, 귀길이: 귀 기시부에서 

귀끝까지의 직선거리, 목둘레: 목의 가장 가는 부위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신체계측 결과 평균값(18개체)은 두장 10.89 ㎝, 체

고 18.75 ㎝, 체장 28.11 ㎝, 흉심 11.03 ㎝, 복심 10.19 ㎝, 체중 3.45 ㎏임.

표 25.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신체검사(vital) - 10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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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 6 38.2 92 28 98

7 경기 7 37.3 66 12 86

8 경기 8 39.1 88 26 102

9 경기 9 38.6 96 32 105

10 경기 10 37.9 100 34 114

너구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K/µL)

RBC
(M/µL)

HCT
(%)

BUN
(mg/dL)

CREA
(mg/dL)

ALT
(U/L)

AST
(U/L)

TP
(g/dL)

ALB
(g/dL)

Reference range 
(dog)

5.05-16.76 5.65-8.87 37.5-61.7 7-27 0.5-1.8 10-125 0-50 5.2-8.2 2.3-4.0

1 GG1 16.97 3.46 21.4 23 0.7 167 67 7.8 2.7 

2 GG2 27.29 6.32 40.8 44 0.3 23 78 8.5 2.5 

3 GG3 17.05 6.57 39.8 53 0.3 84 58 7.4 2.8 

4 GG4 20.62 5.10 29.9 38 0.3 88 89 7.6 2.5 

5 GG5 6.79 6.26 38.9 17 0.3 126 70 6.3 2.2 

6 GG6 18.87 4.01 23.3 38 0.3 70 80 7.6 2.6 

7 GG7 7.98 8.13 47.6 12 0.7 47 49 7.0 3.1 

8 GG8 22.99 5.60 31.1 33 0.1 120 123 7.2 2.2 

 9 GG9 35.51 4.66 29.5 35 0.3 158 119 7.1 2.6 

10 GG10 31.20 4.24 22.8 37 0.2 49 80 7.6 2.3 

11 GG11 24.22 6.47 37.1 34 0.5 95 74 6.9 3.1

12 GG12 25.46 6.86 38.9 40 0.5 54 60 6.5 2.7

13 GG13 35.31 8.46 45.3 26 0.9 62 87 7.3 2.9

14 GG14 20.12 5.50 27.8 31 0.4 222 134 7 2.8

15 GG15 21.55 8.10 43.3 14 0.7 235 522 6.9 3.4

16 GG16 14.06 6.00 35.6 33 0.4 33 80 7.2 2.6 

17 GG17 29.25 4.15 25.3 30 0.3 27 65 7.4 2.6

18 GG18 29.59 5.69 27.5 48 0.3 74 91 6.2 2.3

BT; body temperature, HR; heart rate, RR; respiratory rat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vital 측정결과 평균값(10개체)은 BT 38.21 ℃; HR 

88.2 count/min; RR 26.4 count/min; SBP 100.8 mmHg 임.

표 26.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18개체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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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K/µL)

RBC
(M/µL)

HCT
(%)

BUN
(mg/dL)

CREA
(mg/dL)

ALT
(U/L)

AST
(U/L)

TP
(g/dL)

ALB
(g/dL)

Reference range 
(dog)

5.05-16.76 5.65-8.87 37.5-61.7 7-27 0.5-1.8 10-125 0-50 5.2-8.2 2.3-4.0

1 D1 9.59 6.93 47.1 20 1.0 53 39 6.1 2.9 

2 D2 9.61 7.06 45.7 18 1.0 44 35 6.3 3.0 

3 D3 8.46 6.65 44.1 22 0.8 54 40 6.2 3.1 

4 D4 9.03 6.77 42.9 14 0.8 40 38 6.0 2.9 

5 D5 7.17 6.69 46.5 14 0.8 54 34 6.6 3.2 

6 D6 7.84 5.69 37.4 11 . 48 . 5.6 2.6 

7 D7 6.45 7.33 47.9 28 0.7 84 . 6.1 3.0 

8 D8 8.51 7.00 46.6 14 0.7 118 29 6.9 3.1 

 9 D9 8.88 6.93 47.0 19 0.8 57 52 7.0 3.6 

10 D10 10.22 7.80 53.6 20 0.7 74 41 5.9 3.1 

11 D11 5.58 4.36 29.2 12 0.7 47 43 6.4 2.7 

12 D12 18.27 6.02 39.3 9 0.6 78 37 6.8 2.7 

13 D13 7.87 4.37 25.8 16 0.7 48 52 7.2 2.9 

14 D14 13.08 8.76 57.1 17 1.0 64 48 6.1 3.1 

15 D15 9.64 5.58 34.0 13 0.7 45 33 6.5 2.9 

16 D16 21.33 4.28 27.3 16 0.7 59 80 7.3 2.3 

17 D17 16.26 7.52 48.1 10 0.6 59 40 6.8 2.8 

18 D18 14.59 5.21 34.8 9 0.7 151 120 7.6 2.8 

19 D19 18.52 6.02 45.7 17 1.1 14 36 6.4 2.8 

20 D20 15.73 6.00 37.3 22 0.8 . 649 7.2 2.7 

21 D21 . 2.18 15.5 18 0.9 57 46 6.0 3.1 

22 D22 20.72 7.68 48.3 21 0.8 111 70 7.6 3.6 

23 D23 15.79 7.64 52.7 13 1.0 42 60 7.3 3.1 

24 D24 13.89 5.26 33.7 20 0.5 88 72 5.6 2.5 

25 D25 6.52 7.24 47.0 14 0.6 83 43 7.0 3.2 

26 D26 15.80 7.17 43.6 15 0.8 34 51 6.1 3.1 

27 D27 25.49 7.26 43.7 20 0.9 68 37 6.1 2.6 

28 D28 13.78 7.57 45.5 12 0.8 47 32 6.2 2.8 

29 D29 18.04 5.71 39.0 13 0.7 64 50 5.9 2.7 

30 D30 25.02 8.00 49.7 11 0.8 35 41 6.5 3.0 

31 D31 13.68 8.29 54.2 7 1.0 202 67 7.2 3.4

32 D32 7.90 4.27 27.5 17 1.0 46 330 6.8 2.8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39개체)은 WBC 14.96 K/㎕, 

RBC 5.65M/㎕, HCT 34.0 %, BUN 22 ㎎/㎗, ALT 98 U/ℓ, AST 213 U/ℓ, TP 

6.9 g/㎗, ALB 2.8 g/㎗임.

표 27. 강원도 내 기타 동물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43개체(개 40개체, 고

양이 1개체, 오소리 2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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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33 9.76 7.28 46.5 13 0.8 434 52 6.6 3.0

34 D34 9.32 7.66 45.9 25 1.0 74 41 7.8 3.4

35 D35 6.39 6.88 40.7 15 1.0 104 79 6.1 2.7

36 D36 5.80 5.23 38.9 14 0.8 103 71 6.4 3.4

37 D37 7.46 8.86 44.7 12 1.0 55 38 6.0 2.6

38 D38 9.87 6.78 38.5 15 1.0 67 . 6.3 2.9

39 D39 10.02 5.81 37.6 11 0.7 116 50 5.6 2.7

40 D40 12.33 6.67 39.1 14 0.7 47 43 5.6 2.3

오

소

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K/µL)

RBC
(M/µL)

HCT
(%)

BUN
(mg/dL)

CREA
(mg/dL)

ALT
(U/L)

AST
(U/L)

TP
(g/dL)

ALB
(g/dL)

Reference range 
(BADGER)

2.00-10.00 6.35-11.20 37.0-55.0 10-45 0.4-0.9 82-289 28-120 5.2-7.3 2.6-3.8

1 7-298 7.03 12.13 49.9 14 0.8 31 67 6.9 3.3

2 7-299 7.83 11.20 43.7 23 0.6 40 81 7.2 2.7

고

양

이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K/µL)

RBC
(M/µL)

HCT
(%)

BUN
(mg/dL)

CREA
(mg/dL)

ALT
(U/L)

AST
(U/L)

TP
(g/dL)

ALB
(g/dL)

　 Reference range 
(CAT)

2.87-17.02 6.54-12.20 30.3-52.3 16-36 0.8-2.4 12-130 0-48 5.7-8.9 2.2-4.0

1 C1 20.42 10.69 43.2 21 <0.1 44 0 8.1 2.5

너구리 개체번호 결과일자
구조 

결과
발견 장소 발생 원인

1 6-818 160901 DOA 강원 평창군 뇌운 계곡(산) 자연적 사고

2 6-824 160905 안락사 강원 춘천시 춘천 IC(도로) 차량과의 충돌

3 6-856 160916 폐사체 강원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농지) 기생충 중감염

4 6-876 160928 DOA 강원 춘천시 호반 영농조합(주택가) 기생충 중감염

5 6-902 161124 폐사 강원 강릉시 홍제동(주택가) 차량과의 충돌

6 6-904 161009 폐사체 강원 춘천시 샘밭 호반온수(도로) 차량과의 충돌

7 6-916 161014 안락사 강원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639(농지) 기생충 중감염

8 6-921 161018 안락사 강원 동해시 시청 동물보호소(도로) 알 수 없는 외상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강원도 내 유기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40개체). WBC 13.16 K/�L; RBC 6.42 

M/�L; HCT 41.9 %; BUN 16 mg/dL; CREA 0.8 mg/dL; ALT 63 U/L; AST 70 

U/L; TP 6.5 g/dL; ALB 2.9 g/dL이고 강원도 내 오소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2개

체). WBC 7.43 K/�L; RBC 11.67 M/�L; HCT 46.8 %; BUN 18.5 mg/dL; CREA 

0.7 mg/dL; ALT 35.5 U/L; AST 74 U/L; TP 7.05 g/dL; ALB 3 g/dL 임.

강원도 및 경기도내 야생 너구리 폐사체는 총 62개체가 확인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기생

충 감염에 의해 폐사한 것을 확인함. (표 28~29)

표 28.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폐사체 정보 - 36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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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928 161021 안락사 강원 강릉시 연곡면(산) 덫

10 6-938 161027 폐사 강원 동해시 동해시청(주택가) 덫

11 6-947 161029 DOA 강원 춘천시 남면 발산리 44 번지(산) 기생충 중감염

12 6-951 161102 DOA 강원 춘천시 북산면(도로) 기아 및 탈진

13 6-972 161115 DOA 강원 양구군 남면 한강리(도로) 기생충 중감염

14 6-983 161130 폐사 강원 양구군(도로) 기생충 중감염

15 6-994 161210 DOA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586-3(주택가) 기생충 중감염

16 7-002 170108 폐사 강원 양구군 박수근 미술관 부근(도로) 기생충 중감염

17 7-018 170119 폐사체 강원 철월 화지리 문화복지센터 옆 수로(주택가) 기생충 중감염

18 7-025 170131 폐사 강원 횡성군(주택가) 기생충 중감염

19 7-051 170228 폐사 춘천 한림대학교 과학연구원 잔디밭 기생충 중감염

20 7-061 170306 폐사 춘천 상중도내 강변 기생충 중감염

21 7-072 170325 폐사 평창 평창읍 종부리 기생충 중감염

22 7-077 170327 폐사 춘천 사농동 377 기생충 중감염

23 철원 1 130822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차량과의 충돌

24 철원 2 130923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기생충 중감염

25 철원 3 131122 폐사체 철원군 서면 자등리 기생충 중감염

26 철원 4 131206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기생충 중감염

27 철원 5 131213 폐사체 철원군 서면 자등리 기생충 중감염

28 철원 6 131215 폐사체 철원군 서면 와수리 기생충 중감염

29 철원 7 131216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기생충 중감염

30 철원 8 140109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기생충 중감염

31 철원 9 140207 폐사체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기생충 중감염

32 철원 10 140221 폐사체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기생충 중감염

33 철원 11 140323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차량과의 충돌

34 철원 12 150122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기생충 중감염

35 철원 13 150220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기생충 중감염

36 철원 14 151225 폐사체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기생충 중감염

너구리 개체번호 결과일자
구조 

결과
발견 장소 발생 원인 

1 2016-0849 160803 안락사 경기 광명시 소하동 (건물옆) 기아 및 탈진

2 2016-0961 161027 폐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5 (건물옆) 포식자 공격

3 2016-0974 161027 폐사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도로변) 기생충 중감염 

4 2016-0982 161027 안락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도로변) 덫

5 2016-1009 161027 폐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도로변) 기생충 중감염 

6 2016-1022 161027 폐사 경기 광명시 하안 2 동 692-2 (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7 2016-1042 161027 폐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435 (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8 2016-1044 161027 폐사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도로변) 차량과의 충돌

9 2016-1071 161031 안락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건물옆) 
세균중감염(패혈증)

기생충 중감염 

10 2016-1075 161101 안락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79 아이파크   후문 

(도로변) 
기생충 중감염 

11 2016-0863 161102 폐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산(숲) 기생충 중감염 

12 2016-0866 161102 폐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기타) 어미를 잃음

13 2016-0963 161103 폐사 경기 광명시 소하동(도로변) 차량과의 충돌

14 2016-1002 161103 폐사 경기 평택시 신장동(도로변) 기생충 중감염 

15 2016-1008 161104 폐사 경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16 2016-1032 161027 폐사 경기 광명시 하안동 435(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17 2016-1033 161013 DOA 경기 광명시 철산동 367-1(도로변) 기생충 중감염 

강원도 내 너구리 폐사체의 사고 발생 원인(36개체). 기생충 중감염 72.2 % (26개체); 차량과의 충돌 13.9 % (5개체); 

덫 5.5 % (2개체); 기아 및 탈진 2.8 % (1개체); 알 수 없는 외상 2.8 % (1개체); 자연적 사고 2.8 % (1개체)

표 29.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폐사체 정보 - 26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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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1038 161014 DOA 경기 광명시 하안동 304(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19 2016-1040 161017 DOA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도로변) 기생충 중감염 

20 2016-1043 161018 DOA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21 2016-1083 161102 DOA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건물옆) 기생충 중감염 

22 2016-1085 161102 폐사 경기 평택시 지산동  631-3  기생충 중감염

23 2016-1091 161104 폐사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639  기생충 중감염

24 2016-1100 161108 폐사 경기 평택시 신장동  640-5 기생충 중감염

25 2016-1103 161109 폐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벽산아파트 기생충 중감염

26 2016-1107 161114 폐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6 기생충 중감염

경기도 내 너구리 폐사체의 사고 발생 원인(26개체). 기생충 중감염 77 % (20개체); 차량과의 충돌 7.8 % (2개체); 기

아 및 탈진 3.8 % (1개체); 덫 3.8 % (1개체); 포식자 공격 3.8 % (1개체); 어미를 잃음 3.8 % (1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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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생너구리의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 유효성평가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포획된 야생 너구리 중 광견병 바이

러스 음성개체에 미끼백신을 투여함. 투여된 백신은 1차 ERAGS, Ad0910_G, VRG 

백신주, 2차 ERAGS, VRG 백신주를 투여하였고 투여된 개체에서는 구강 면봉 및 채

혈을 통해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시료를 확보함. (표 30, 그림 

51)

표 30.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미끼백신 투여 및 시료 채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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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광견병 바이러스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미끼백신 투여 및 시료 채취

확보된 광견병 바이러스 유효성평가를 위한 시료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을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진단법 검증을 위해 주관기관인 코젠바이오텍에 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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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 혈청

강원 센터

너구리 53

고양이 2

오소리 3

삵 5

족제비 3

경기 센터 너구리 34

충북 센터 너구리 5

울산 센터 너구리 2

계 107

  2차년도 연구성과

  가.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너구리)의 항체모니터링

제1협동연구기관인 강원대학교는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

물의 항체모니터링을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과 포획된 너구리에서의 광견병 혈청검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원 및 경기 지역에 서식하는 광견병 전파가 가능한 너구리 및 기타 야생동물은 강원

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포획하여 광견병 혈청검사를 수행하였고 경기 지역에서의 

야생동물 포획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의 협력을 통해 수행하였다. 현제 강원도 야생

동물구조센터에서 보유중인 시료의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시료 현황

너구리 포획 수량이 예상만큼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너구리와 같이 야생에서 광견병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야생동물(고양이, 오소리, 삵, 족제비 등)을 이용하여 광견병을 전파

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에서의 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포획 및 구조된 야생동물은 개체 식별을 위한 microchip삽입 후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를 

수행한다. (그림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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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포획 및 구조에 사용되는 도구(포획틀, 목집게, 컨트롤 폴, 뜰채) 및 개체 

식별을 위한 microchip 삽입 관련 도구

그림 53. 포획한 너구리의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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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HCT BUN CREA TP ALB ALT AST

　
Reference 

range  
(dog)

5.05-1
6.76

5.65-8
.87

37.5-6
1.7

7.0-2.
7

0.5-1.
8

5.2-8.
2

2.3-4.
0

10-12
5 0-50

1 7-275 14.54 9.68 53.8 35 1.3 8 2.8 93 62

2 7-339 12.64 6.76 36.2 11 0.7 6.5 2.4 43 54

3 7-340 6.35 5.71 32.7 10 . 7.1 2.8 26 .

4 7-440 13.93 3.39 20.3 >130 0.5 7.6 2.5 27 46

5 7-526 1.19 0.81 5 15 0.5 7.5 2.9 27 30

6 7-528 4.68 4.7 31.6 11 0.6 . 2.9 79 .

7 7-689 15.52 6.67 41.3 25 0.5 7.7 3 23 45

8 7-752 16.23 5.64 33.8 18 0.5 7.5 3.2 52 58

9 7-768 9.43 7.23 60.8 17 0.4 6.9 2.8 68 91

10 7-774 3.95 4.7 35.1 11 0.4 5.9 2.7 <10 42

11 7-872 0.07 0.08 0.4 78 0.3 4.9 1.6 70 .

12 7-895 3.8 7.17 41.7 79 . 6.9 2.8 581 .

13 7-954 7.5 3.64 20.5 18 0.5 7.5 2.5 21 56

14 7-966 20.77 6.88 40 70 0.2 5.1 1.5 24 75

15 7-974 37.27 6.04 32 11 0.5 7.3 2.6 14 29

16 7-975 10.66 3.4 20.7 96 . 8.3 2.9 576 .

17 7-979 5.65 2.9 19.1 99 . 7.9 2.9 576 956

18 7-988 13.79 8.07 56.2 15 0.6 8.5 2.7 48 .

19 7-989 . 11.97 59.2 79 . 4.7 1.3 175 >1083

20 7-999 4.68 4.7 31.6 >130 . 6.3 1.9 165 386

21 7-1005 3.67 0.74 4.6 38 0.2 4.5 1.3 64 108

22 7-1007 0.03 14.52 79.7 51 . 7.4 3.2 . .

23 7-1009 0.83 3.22 19.3 92 0.2 5.3 1.7 126 147

24 7-1013 1.19 0.81 5 54 . 6.6 2.2 334 843

25 7-1016 0.47 0.97 5.9 89 0.1 6 1.6 43 56

26 7-1017 7.41 . . 52 . 7.4 3.5 . .

27 7-1030 12.69 6.73 42 12 0.4 7.7 2.6 72 80

28 7-1037 3.95 4.7 35.1 119 . 7.1 2.3 75 .

29 7-1061 8.32 3.72 28.4 112 . 6 1.8 216 506

30 7-1073 0.15 0.58 3.9 85 0.4 4.9 1.9 123 231

31 7-1096 37.27 6.04 32 30 0.2 6.9 1.9 56 60

32 8-1 28.21 6.52 40.1 48 1.3 8.8 3.4 341 238

33 8-12 49.44 1.44 14.9 86 . >12.0 >6.0 295 536

34 8-27 2.36 2.76 16.7 45 2 6 2.4 35 976

너구리 및 기타 다른 동물에서의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53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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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PCV BUN CREA TP ALB ALT AST

　
Reference  

range 
(dog)

5.05-16
.76

5.65-8.
87

37.5-6
1.7 7.0-2.7 0.5-1.

8
5.2-8.

2
2.3-4.

0
10-12

5 0-50

1 GG19 11.18 6.45 40.5 37 0.1 7.1 2.3 27 81

2 GG20 14.91 6.15 38.7 19 0.3 6.5 2.8 73 78

3 GG21 11.09 6.22 41.7 19 0.5 5.8 2.7 52 61

4 GG22 4.88 5.82 39.2 27 <0.1 6.8 2.2 46 52

5 GG23 15.3 6.3 40 16 0.4 6.3 2.8 51 76

6 GG24 13.99 5.28 37.1 51 0.2 6.8 2.2 22 53

7 GG25 6.83 3.14 20.6 32 0.2 7.8 2.5 21 67

8 GG26 8.09 4.15 26.1 39 <0.1 6.7 2.1 37 61

9 GG27 14.56 6.33 41.6 10 0.6 7 3.1 41 94

10 GG28 7.6 6.92 43.8 16 . 6.8 2.9 101 .

11 GG29 17.33 5.22 31.8 38 0.2 7.2 2.3 30 97

12 GG30 23.51 4.52 27.6 37 0.2 7.4 2.3 35 67

13 GG31 17.5 4.99 27.7 34 <0.1 8.9 2.6 107 188

35 8-38 0.73 2.08 11.5 28 . 5.4 2 101 166

36 8-41 4.09 2.28 10.8 17 . 8.5 5.5 . .

37 8-81 18.33 7 42.6 36 0.9 7.4 3.2 31 98

38 8-95 18.1 8.67 48.1 29 0.5 8 3.5 35 100

39 8-97 13.22 8.9 51.1 22 0.8 7 2.7 95 111

40 8-107 0.49 0.74 4.9 >130 . 4.2 1.8 415 >1083

41 8-109 27.94 1.34 7.9 >130 1.2 8.3 2.4 58 109

42 8-122 9.64 6.14 32.7 13 0.4 9.8 2.3 97 136

43 8-133 15.19 6.37 34.9 27 0.6 8.3 3.2 55 72

44 8-153 1.24 2.68 17.2 40 0.4 6.3 1.9 114 212

45 8-159 . . . 38 2.1 5.6 2.2 772 106

46 8-392 22.23 7.46 56.4 28 0.7 8.9 2.8 73 122

47 8-409 26.42 5.21 37.9 12 0.62 8 2.8 54 69

48 GN1 . . . 23 0.6 7.8 3.3 31 37

49 GN2 . . . 37 0.8 9 3.8 87 82

50 8-188 21.56 1.29 13.5 125 . 5.8 1.6 114 285

51 8-479 4.31 2.04 17.2 . . . . . .

52 8-501 4.42 3.73 26.8 57 2.1 3.8 1.3 231 53

53 8-530 5.36 2.68 9.6 . . . . . .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53개체). WBC 11.26 K/�L; RBC 4.72 M/�L; HCT 29.0 %; BUN 

31 mg/dL; CREA 0.4 mg/dL; ALT 165 U/L; AST 210 U/L; TP 1.3 g/dL; ALB 0.7 g/dL

표 33.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27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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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GG32 21.8 3.78 22 44 0.2 7.2 2.3 47 53

15 GG33 23.76 5.21 31 26 <0.1 7.5 2.3 55 57

16 GG34 14.54 4.46 26.1 44 0.2 7.2 2.1 72 97

17 GG35 18.28 4.66 27.2 51 0.2 7.1 2.3 32 73

18 GG36 30.32 5.32 29 31 0.2 7.8 2.5 28 72

19 GG37 23.15 3.28 20.9 39 <0.1 6.8 2 48 79

20 GG38 12.15 2.37 13.5 9 0.7 7.6 3 41 .

21 GG39 23.34 7.51 44.2 15 0.5 7.3 2.9 107 87

22 GG40 15.61 7.39 43.9 30 0.5 7.9 2.9 84 72

23 GG41 17.28 6.49 39.5 17 0.3 8.3 3 102 82

24 GG42 21.26 7.52 45.2 24 0.4 8.6 3.1 174 121

25 GG43 27.22 7.58 43.2 25 0.5 7.8 2.9 119 103

26 GG44 15.84 8.45 49.5 28 0.8 6.7 2.7 183 94

27 GG45 20.3 8.25 45.4 24 0.6 7 2.8 66 78

28 GG46 16.31 5.88 36.5 22 0.6 7.4 2.8 80 104

29 GG47 4.98 9.98 61.9 17 0.5 7.3 2.7 87 76

30 GG48 16.57 6.8 41.4 18 0.6 7.3 3.4 123 67

31 GG49 17 7.44 44 18 0.8 7.6 2.8 173 87

32 GG50 17.04 8.93 53.5 22 1 7.4 3.4 76 66

33 GG51 14.21 7.85 50.3 19 0.8 8.3 3.8 129 85

34 GG52 9.94 7.6 48.1 25 0.8 7.8 3.8 97 97

너구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PCV BUN CREA TP ALB ALT AST

　 Reference range 
(dog)

5.05-16
.76

5.65-8.
87

37.5-6
1.7

7.0-2.
7

0.5-1.
8

5.2-8.
2

2.3-4.
0

10-12
5 0-50

1 CB1 21.15 5.42 33.8 18 0.6 6.9 2.5 90 95

2 CB2 13.93 8.34 47.4 19 0.6 7.2 3.1 77 67

3 CB3 14.44 8.82 50.8 16 0.5 7.5 3.3 83 50

4 CB4 21.37 5.53 32.6 10 0.5 7.9 2.9 61 163

5 CB5 13.18 8.55 50.7 17 0.5 7.3 3.5 84 60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경기도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34개체). WBC 16.11 K/�L; RBC 6.12 M/�L; HCT 37.4 %; BUN 

27 mg/dL; CREA 0.5 mg/dL; ALT 75 U/L; AST 82 U/L; TP 7.3 g/dL; ALB 2.7 g/dL

표 34. 충북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5개체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충북 야생동물구조센터 너구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5개체). WBC 16.81 K/�L; RBC 7.33 M/�L; HCT 43.1 %; BUN 16 

mg/dL; CREA 0.5 mg/dL; ALT 79 U/L; AST 87 U/L; TP 7.4 g/dL; ALB 3.1 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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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PCV BUN CREA TP ALB ALT AST

No.

Reference  

 range 

(cat)

2.87-1

7.02

6.54-1

2.20

30.3-5

2.3
16-36 0.8-2.4 5.7-8.9 2.2-4.0 12-130 0-48

1 7-1042 0.15 0.16 0.7 48 0.7 7.5 3 73 72

2 7-1067 8.03 9.27 48.8 44 0.5 7.5 2.8 119 80

3 7-1079 2.31 6.05 28.3 29 1.1 7.7 3.2 68 89

4 8--25 11.2 11.05 44 27 0.7 8 3 61 83

5 8-89 1.82 5.26 22.4 30 0.7 8.2 3.1 53 85

오소리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PCV BUN CREA TP ALB ALT AST

No.

Reference  

 range 

(badger)

2.00-1

0.00

6.35-1

1.20

37.0-5

5.0
10-45 0.4-0.9 5.2-7.3 2.6-3.8 82-289 28-120

1 8-502 7.1 11.12 49.9 . . . . . .

2 8-546 2.19 10.41 46.5 63 . 7.6 3.1 <10 .

3 8-547 0.52 7.61 34.8 59 . 7.8 2.9 <10 .

족제비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PCV BUN CREA TP ALB ALT AST

No.

Reference  

 range 

(badger)

2.00-1

0.00

6.35-1

1.20

37.0-5

5.0
10-45 0.4-0.9 5.2-7.3 2.6-3.8 82-289 28-120

1 8-121 4.29 11.82 55.6 49 0.5 7.4 3.6 131 .

2 8-125 6.42 12.62 68 103 0.9 7.6 3.3 231 471

3 8-306 4.48 7.46 40.2 . . . . . .

고양이 개체번호
CBC Chemistry

WBC RBC PCV BUN CREA TP ALB ALT AST

No.

Reference  

 range 

(cat)

2.87-1

7.02

6.54-1

2.20

30.3-5

2.3
16-36 0.8-2.4 5.7-8.9 2.2-4.0 12-130 0-48

1 C10 17.75 8.06 40.7 18 1.1 8 2.9 67 105

2 C11 26.28 9.55 40.3 18 0.9 9.5 2.8 56 238

표35. 강원도 내 기타 동물 혈액검사(procyte, catalyst) 결과 – 13개체

(삵 5개체, 오소리 3개체, 족제비 3개체, 고양이 2개체)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CT=hematocrit; BUN=blood urea nitrogen; CREA=creatine; 
ALT=alanine aminotransfer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 TP=total protein; ALB=albumin
*강원도 내 기타 동물은 삵 5 두, 오소리 3 두, 족제비 3 두, 야생 고양이는 2 두에서 실시함
*강원도 내 삵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4 개체, 비정상적으로 심각하게 낮은 결과가 나온 1 개체는 제외). WBC 5.84 K/�L; RBC 
7.91 M/�L; HCT 35.9 %; BUN 33 mg/dL; CREA 0.8 mg/dL; ALT 75 U/L; AST 84 U/L; TP 7.9 g/dL; ALB 3.0 g/dL 
*강원도 내 오소리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3 개체, Chemistry 결과는 2 개체의 평균). WBC 3.27 K/�L; RBC 9.71 M/�L; 
HCT 43.7 %; BUN 61.0 mg/dL; TP 7.7 g/dL; ALB 3.0 g/dL
*강원도 내 족제비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3 개체, Chemistry 결과는 2 개체의 평균). WBC 5.06 K/�L; RBC 10.63 M/�L; 
HCT 54.6 %; BUN 76 mg/dL; CREA 0.7 mg/dL; ALT 181 U/L; TP 7.5 g/dL; ALB 3.5 g/dL 
*강원도 내 야생 고양이의 혈액검사 결과 평균값(2 개체). WBC 22.02 K/�L; RBC 8.81 M/�L; HCT 41.0 %; BUN 18 
mg/dL; CREA 1.0 mg/dL; ALT 62 U/L; AST 172 U/L; TP 8.8 g/dL; ALB 2.9 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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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제2협동연구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1차년도 연구성과

   1) 1907년 이후 국내 광견병 발생분석

그림 54. 1907년 이후에 국내 광견병 발생 건수와 백신접종시기

광견병이 1907년 최초로 진단된 이후 2016년까지 16,134건의 발생보고됨. 광견병 백

신을 접종하기전인 1907부터 1944년까지 년평균 383.6건이 발생함. 불활화조직을 이

용한 광견병 백신을 사용한 시기인 1945-1959년까지 30.6건이 발생하였고, Fulry 백

신을 적용한 1950-1980년까지 년 12.6건이 발생함. ERA strain을 접종한 

1981-2016년까지 년평균 12..6건 그리고 VRG 백신을 적용한 2000-2016년까지 년

평균 16.7건의 광견병이 발생함. 

그림 55. 1993년 이후 사람과 동물에서 광견병 발생건수 및 동물용 광견병 주사백신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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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2016년까지 437건의 광견병발생이 보고되었고, 개체수로는 488두의 동물

이 광견병에 감염되어 폐사함.4)

그림 56. 1993년 이후 광견병 년도 별 발생 두수 및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량과의 관

계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사업은 200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지속적

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서울에 살포함. 그림 5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끼백신을 

살포하면서 광견병 발생두수는 점차 감소하게 되고 2014년 이후에는 광견병이 발생하

고 있지 않음.4)

그림 57. 1993년 이후에 축종별 광견병 발생건수 및 두수와 월별 광견병 분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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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에 발생한 광견병건수와 두수를 축종별로 분석한 결과 그림 57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우가 131건, 젖소가 48건, 개가 177건, 너구리가 76건, 고양이 1건, 사슴

1건으로 나타남. 소와 개에서 발생두수와 건수가 다른 것은 한 농장에 1두 이상 감염되

어도 1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임. 또한 광견병의 발생을 계절별 및 월별로 분석한 결과 1

월에 8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철(12,1,2월)에 183건으로 가장 많이 발

생함. 이것은 너구리가 겨울철에 먹이를 찾아 농장으로 내려와 사료를 경쟁하면서 감염

된 것으로 추정함.  

그림 58. 1993년 이후로 광견병 발생의 지역적 분포와 1993~2005년과 

2006~2016년 사이에 발생한 광견병의 지리적 분포

광견병은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음. 1985년 이전에는 주로 

광견병은 개가 광견병을 전파하는 동물이었는데 1993년 이후는 주로 너구리에 의해 전

파됨.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1993년 이후에 발생한 광견병 발생을 지역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58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5년까지는 DMZ와 가까운 지역에 광견병이 발생

함. 미끼백신 살포정책이 시작되면서 2006년 이후에는 경기도 및 강원도 남쪽으로 발생

이 이동하는 경향을 나타냄.4) 2012-2013년도에 한강 이남인 수원과 화성에서 광견병

이 발생하여 남쪽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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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1998년 이후 발생한 광견병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과 국내 분리주간 관련

성 

한국에서 발생한 광견병 바이러스와 가장 근연관계가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는 중국의 

동북부에서 보고한 NeiMeng1023B strain으로 나타남.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견

병바이러스는 그림 59에서 보는 것과 같이 Artic-like virus로 분류됨. 국내 분리주 

40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간 근연관계가 차

이가 있었으나 2012-2013년도 발생한 경기도 광견병 바이러스는 강원도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강원도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림 60. 2002년 이후에 개와 소에서 광견병 항체 양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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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로 경기도 및 강원도 20개 시군에서 8,677두의 개와 5,677두의 소로부터 

혈액을 수집함. 2002년 이후 평균 광견병 양성률은 개와 소에서 각각 65.3 및 46.5%

를 나타냄. 연도별 광견병 항체 양성률은 그림 6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개가 소보다 광

견병 항체 양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항체률의 변동이 년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이것은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됨.

그림 61. 2002년 이후 확인된 국내 너구리의 서식밀도

국내 광견병을 전파하는 동물이 너구리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너구리 서식밀도를 

확인하는 것은 광견병의 발생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됨. 그림 6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국

내 전체적인 너구리의 서식밀도는 2015년 3.0마리/100ha로 2002년 4.9두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강원도의 경우 2010년 7.1로 높았으나 2015년 3.8두

로 낮아졌으며, 경기도는 더욱 낮아 2015년도에 0.2두로 나타남. 그러나 경기도 안산의 

시화호주변과 화성시에는 다른 시군보다 너구리의 밀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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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너구리 광견병 혈청검사 및 의심축에 대한 광견병 정밀검사

    가)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수집한 너구리혈청에 대한 광견병 항체검사

- 지역별 시료수: 경기도 18, 강원도 88

- 2016-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너구리 18두, 강원도 88두 (너구리 41, 야생 고양

이 7, 야생 개 40) 총 106두의 시료에 대한 광견병 항체검사를 FAVN test로 실

시함. 

표 36. 경기도 및 강원도의 야생 동물에서 광견병 항체검사 결과 

축종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너구리 59 6 10.17 

개 40 23 57.50 

고양이 7 0 0.00 

계 106 29 27.4 

지역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경기 18 2 11.1 

강원 88 27 30.7 

계 106 17 16.0   

표 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106두의 시료를 채취함. 106두에 

대한 광견병 항체 양성률은 경기도 너구리는 11.1%, 강원도 너구리는 9.7%로 나타났

으며, 전체 너구리 59두에 대한 양성률은 10.1%로 나타남. 그리고 강원도의 유기견

과 유기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항체양성률은 57.5% 및 0 %로 나타남. 

    나) 너구리 뇌조직에서 광견병에 대한 항원검사

광견병의 항원검사의 표준검사법은 형광항체법 (FAT)이며, 보조적 진단법으로 유전

자진단법이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강원도에서 채취한 너구리 62개의 뇌조직에서 광

견병 항원을 검사하기 위하여 뇌조직에서 FAT시험한 결과 모두 음성인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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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광견병 검사를 위한 FAT 양성 및 음성

광견병 진단의 보조적 시험법인 RT-PCR을 이용하여 광견병바이러스의 유전자를 확

인한 결과 그림 62에서 보는 것과 같이 62개의 너구리 뇌조직에서 음성인 것을 확인

함.

그림 63. 국내 야생 너구리의 뇌조직을 이용한 광견병 유전자 검사결과 



- 88 -

   3) 광견병 감별진단 키트 개발을 위한 유전자 클론 확보 및 작성

    가) ERAGS strain의 확인 및 RNA 추출

그림 64. ERAGS strain 작성 map과 ERAGS strain의 FA test

그림 64에서 보는 것과 같이 ERAGS를 기존의 광견병 생백신주인 ERA과 감별되도

록 G gene의 194 및 333번째 아미노산을 아르기닌과 아스파라긴을 세린과 글로탐산

으로 치환하여 재조합바이러스를 제작하였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항체를 이

용하여 형광항체법으로 바이러스를 확인한 결과 광견병바이러스로 확인됨. 따라서 이 

바이러스의 RNA를 추출하여 광견병 감별진단키트 개발을 위해 코젠바이오텍에 제공

함. 

    나) VRG 미끼백신주의 확인 및 RNA 추출

2000년 이후에 국내에서 광견병 미끼백신으로 살포하고 있는 VRG strain을 Vero 

cell에 접종하여 확인한 결과 그림 6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이적인 CPE를 나타내었

고, 광견병 G 단백질에 특이적인 항체를 적용한 결과 세포내에서 특이적인 형광을 나

타냄. 바이러스의 함량은 108.0TDID50/ml 이상을 확인하였고 광견병 감별진단키트 개

발을 위해 DNA를 추출하여 코젠바이오텍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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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Vero cell에 접종한 VRG strain의 CPE 및 광견병항체로 염색한 FA test

    다) 광견병 G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확인과 DNA 추출

광견병 G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293A cell에 

바이러스를 접종하고 현미경을 관찰한 결과 그림 6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이적인 

CPE를 나타내었고, 바이러스 함량도 107.0TDID50/ml이상을 나타내었음.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형태를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그림 6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형적

인 아데노바이러스를 나타냄. 따라서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DNA를 추출하여 코젠

바이오텍에 제공함.

그림 66. 광견병 G gene을 발현하는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CPE 및 전자현미경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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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견병 감별진단 키트의 적용시험

그림 67.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 ERAGS 및 VRG 미끼백신주의 감별을 위한 

real-time PCR kit의 적용시험 결과

표 37. 3 종의 광견병 바이러스 감별 kit의 검출능 비교

Sample name
No. of

sample

Detection of ERAGS

kit

Detection of

VRG kit

Detection of

Adeno kit

RAV ERAGS RAV VRG RAV Adeno

Wild isolates 10 10/10 1/10 10/10 0/10 10/10 0/10

Negative brain tissue 17 3/17 16/17 3/10 0/17 3/10 0/17

ERA strain 1 + - + - + -

CVS11 strain 1 + - + - + -

ERAGS strain 1 + + NT NT NT NT

VRG strain 1 NT
a

NT - + NT NT

Ad-0910G strain 1 NT NT NT NT - +

Positive control

(kit)
1 + + + + + +

Negative control

(DDW)
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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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광견병바이러스와 ERAGS, VRG, 광견병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를 감별하는 

real-time PCR kit를 야외 광견병 바이러스 시료 10개와 너구리 뇌조직 17개를 적용

한 결과 표 37에 보는 것과 같이 3종 kit 모두 야외바이러스에 대하여 100% 검출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음성 뇌조직에 대하여 ERAGS kit는 17개중 16개의 비특이를 나타

내었고, VRG와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 kit도 3개의 비특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비특이로 보이는 시료에 대하여 바이러스 분리와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ERAGS와 감

별하는 kit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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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연구성과 

   1) 국내 광견병 발생 분석

    가) 광견병 국내 비발생 유지를 위한 전략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및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30년까지 사람에서 광견병의 발생을 “0”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5) 이러한 목표

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OIE와 지역대표에서는 광견병 근절을 위한 국제적 표준화에 대

한 워크샵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OIE 육상동물건강코드에 따르면 광견병 청정국의 정의

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광견병은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질병발생시 OIE에 보고하여야 한다. 2)지속적인 광견병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3) 광견병의 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4) 과거 2년 동

안 광견병 발생이 없어야 하며, 5) 과거 6개월 동안 검역과정에서 광견병이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6) 

대한민국은 1984년부터 1992년까지 8년 동안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아 1993년에 광

견병 비발생국으로 선언하였다. 불행하게도 비발생 선언 후 1년이 되지 않아 야생 너

구리에 의해 전파된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하여 광견병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였다. 

1993년 이후에 발생한 모든 광견병은 너구리에 전파된 것으로 소, 개 고양이, 사슴에

서 발생하다가 2013년 2월 이후에 발생하고 있지 않다. 동물에서 광견병 비발생을 

유지는 정부가 광견병 청정국 선언을 위한 필수조건이면서 많은 도전이 존재하는 것

이 현실이다. 미끼백신을 살포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 비무장지대 근처에 완충지역의 

설정, 동물이동에 대한 통제와 강화된 광견병근절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한민국 광견병 근절프로그램의 운영

국가적인 광견병 근절프로그램은 1993년 이후 너구리가 광견병을 다른 동물에 전파

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표 3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437건의 광

견병이 발생하였으며, 강원도는 동두천, 가평, 김포, 고양, 화성, 파주, 포천, 수원, 양

주, 양평, 연천이며, 강원도는 철원, 춘천, 고성, 홍천, 화천, 인제, 양구, 양양이며, 서

울은 은평구에서 발생하였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광견병의 발생은 야생 너구리에 기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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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yeonggi (case) 0 8 3 2 4 50 29 21 17 57 19 7 6 

Gyeonggi (head) 0 8 3 3 4 50 30 25 30 69 20 7 6 

Gangwon (case) 1 11 3 0 10 18 13 3 15 21 11 19 8 

Gangwon (head) 1 12 3 0 10 20 13 3 15 26 13 22 9 

Seoul-si   (case) 0 0 0 0 0 0 0 0 0 0 0 0 0 

Total 1 19 6 2 14 68 42 24 32 78 30 26 14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Gyeonggi (case) 11 0 1 0 0 0 4 6 0 0 0 0 245 

Gyeonggi (head) 11 0 1 0 0 0 4 6 0 0 0 0 277 

Gangwon (case) 7 3 13 18 10 4 3 0 0 0 0 0 191 

Gangwon (head) 9 3 13 18 10 5 3 0 0 0 0 0 208 

Seoul-si (case) 1 0 0 0 0 0 0 0 0 0 0 0 1 

Total 19 3 14 18 10 4 7 6 0 0 0 0 437 

표 38. 1993년 이후 경기도, 강원도, 서울에서 발생한 광견병 건수 

표 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견병에 감염된 너구리에 의해 5종의 동물종이 감염되었

고 너구리도 76두가 확인되었다.

표 39. 1993년 이에 광견병이 확인된 동물종과 건수

　Species Cattle Dogs
Raccoon 

dogs

Feral 

cats
Deer Total

No. of   rabid case 179(41.0) 177(40.5) 76(17.4) 4(0.9) 1(0.2) 437

No. of   rabid animal 221(45.5) 184(37.9) 76(15.6) 4(0.8) 1(0.2) 486

하지만 2013년 2월 이후로는 광견병의 발생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발생보고가 없는 

이유는 너구리에 대한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량의 증가와 개에 광견병 백신의 접종

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동물에서의 광견병 비발생 유지를 위

한 전략은 의무적은 백신접종, 반려동물의 등록의무화, 유기고양이의 중성화, 광견병 

미끼백신의 지속 살포, 강화된 광견병 조사, 백신후 항체형성률 조사, 유기견의 관리, 

위험도 평가를 통한 취약지역의 분석, 외국으로부터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의 수입차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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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견병 비발생 유지를 위한 정책건의 

양식 3-1
연구결과활용계획

서
QIA-NRP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정 책 건 의

Policy Application (PA)

과제분류 외부재원(농기평) 연도 2018

과제번호 2016-269
기술코드

제안부서 바이러스질병과

1. 과 제 명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
법 개발

2. 제 목 광견병 위험지역, 완충지역의 지정 및 미끼백신 살포방법 개선

3. 연 구 원 성  명 직  급 과 (부서) 연  구  실 (팀) 참여율(%)

a. 주담당자 양동군 수의연구관 바이러스질병과 OIE광견병 표준실험실 

b. 담 당 자 김하현 수의연구사 바이러스질병과 OIE광견병 표준실험실 

4. 정책건의사항

◦ 광견병 위험지역 및 완충지역(buffer zone)의 지정과 해제를 건의함 
- 광견병 위험지역의 설정과 해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광견병 살포지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함 

- 1993년 이후 광견병은 DMZ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였으며, DMZ 남쪽방향으로 광견병에 감염
된 너구리가 확산될 수 있음

- 광견병 위험지역은 최초 광견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10년 동안을 기간으로 지정함
- 광견병 완충지역은 DMZ 인근 지역의 시군으로 지정함

◦ 광견병 미끼백신은 광견병 위험지역과 완충지역에 살포할 것을 건의함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 범위가 유연성이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의 개선 
- 현재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은 인력을 동원하여 직접 살포하는 방법을 채택함
- 봄 및 가을에 산불방지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헬리콥터나 드론과 같은 기타 비행체를 이

용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직접 및 비행기를 이용한 살포방법을 다변화

5. 정책건의 내용요약

◦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의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부분에 광견병 위
험지역과 완충지역을 정의하고  광견병 위험지역과 완충지역에 광견병 미끼백신을 살포토
록 건의함.

- 광견병 위험지역은 신규로 광견병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하여 광견병이 발생한지 10년
동안을 광견병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11년째에는 해제 

- 광견병 완충지역은 DMZ 인근 시군으로 설정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의 개선 

- 봄 및 가을에 산불방지용으로 준비되어 있는 헬리콥터나 드론 등 비행체를 이용하는 광
견병 미끼백신을 살포 방법을 추가 기술하여 살포방법의 다변화

6. 색인용어 광견병, 미끼백신살포,광견병 위험지역. 완충지역

과제책임자   양    동    군        (서명) 과  장      조   인    수         (서명)

2018 년     월      일
본 연구과제 성과를 국가 정책반영 사항으로 건의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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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3-1 계속)

정책건의 기술서

과 제 명

( 영 문 )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
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 제 번호

2016-269

제 목 광견병 위험지역, 완충지역의 지정 및 미끼백신 살포방법 개선

주담당자  양동군 직급  수의연구관 소속 바이러스질병과

담 당 자  

1.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에 

속하여 있음. 

<그림> 한국 내 광견병 발생 분포(Yang et al., 2017)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지역은 1993년 이후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 경기도 및 

서울 은평구를 대상으로 살포 중임.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수량은 2000년 최초 2만 두 분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8년 99만 두 분을 살포하고 있음. 

◦ 가전법 3조의4에 의하면,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

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나,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위험

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의 규정은 없음. 

 -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지역은 국립환경연구원 등 야생동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결

정한다고 되어있을 뿐 세부 규정은 없음(2018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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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yeonggi(case) 0 8 3 2 4 50 29 21 17 57 19 7 6 

Gyeonggi(head) 0 8 3 3 4 50 30 25 30 69 20 7 6 

Gangwon(case) 1 11 3 0 10 18 13 3 15 21 11 19 8 

Gangwon(head) 1 12 3 0 10 20 13 3 15 26 13 22 9 

Total(case) 1 19 6 2 14 68 42 24 32 78 30 26 14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Total

Gyeonggi(case) 12 0 1 0 0 0 4 6 0 0 0 0 246 

Gyeonggi(head) 12 0 1 0 0 0 4 6 0 0 0 0 278 
Gangwon(case) 7 3 13 18 10 4 3 0 0 0 0 0 191 
Gangwon(head) 9 3 13 18 10 5 3 0 0 0 0 0 208 

Total(case) 19 3 14 18 10 4 7 6 0 0 0 0 437 

령).  

 - 미끼백신의 살포 방법은 인력을 동원하여 직접 살포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악 지역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과 너구리 밀집지역 등에 살포하는 것은 인력으로의 한계가 있

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조사내용

  ◦ 1993년 이후 광견병 백신과 발생 동향

   

 <그림 > 1993년 이후 광견병 백신과 미끼백신살포수량 변화

<표 1> 1993년 이후 지역별, 연도별 광견병발생 건수

 

 ◦ 국내 공공기관 소유 헬리콥터(회전익 항공기) 소유 현황

    - 국내 항공기는 총 787대(경량 항공기 제외)로 그중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는 193대

로 조사됨. 공공기관 항공기는 총 74대로 37.8%로 비중이 적은 편임.

    - 경기도 및 강원도 지자체 소유 항공기는 대부분 119 구급용임. 산림청 소속 헬리콥터

는 대부분 산불방제용(KA-32T)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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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사용자)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계 소유자(사용자)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계

(주)스펙코어 1 0 1 산림청 0 45 45

강원도 0 2 2 서울시 0 3 3

경기도 0 3 3 울산광역시 0 1 1

경상남도 0 1 1 인천광역시 0 2 2

경상북도 0 2 2 전라남도 0 2 2

광주광역시 0 1 1 전라북도 0 1 1

국립공원관리공단 0 1 1 중앙119구조본부 0 4 4

대구광역시 0 2 2 충청남도 0 1 1

부산광역시 0 2 2 충청북도 0 1 1

비행점검센터 2 0 2 총계 3 74 77

<표 2> 공공기관 항공기 소유 현황(ATIS 항공안전관리시스템, atis.koca.go.kr)

  ◦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헬리콥터를 포함한 비행체의 운용은 각 기관

에 허가를 받아 운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내용도 같이 검토 되어야 함.

     ※ P518 지역은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의 허가를 득하여 운용

되어야 함(전화 : 02-748-3294, 팩스 : 02-796-7985)

3. 정책건의 사항

    ◦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

    - 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항목에 광견병 위험지역의 설정․해제 및 완충지역(buffer 

zone)의 내용을 추가 기술할 것을 건의함.

       ▫ 광견병 위험지역은 광견병이 발생한 10년 동안의 시군

       ▫ 광견병 buffer zone은 DMZ 인근 시군

    - 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방법을 헬리콥터, 드론 등 항공기

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 기술할 것을 건의함

       ▫ 광견병의 미끼백신은 10-18개/km2가 살포되어야 하나 인력에 의한 살포는 제한된 

지역에 살포할 가능성이 높고, 산악 지역 등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과 너구리 밀집지

역 등에 살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98 -

       ▫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은 헬리콥터 및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방법을 추가 기술 필

요

현행 개정할 사항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실시요령(야생동물 광견병(미끼예방약))

지원대상

서울ㆍ경기ㆍ강원 지역 광

견병 발생 시ㆍ군 및 인접 

시ㆍ군

지원대상

서울ㆍ경기ㆍ강원 지역 광

견병 발생 시ㆍ군 및 인접 

시ㆍ군 등 위험지역 및 완

충지역(buffer zone)

살포방법
인력을 동원, 살포지점에 

직접 살포
살포방법

인력, 헬리콥터, 드론 등

을 동원, 살포지점에 직접 

살포

4. 기대효과

  ◦ 광견병 미끼백신의 수급조절은 광견병 위험지역의 지정과 해제 및 buffer zone에 따라서 

유연하게 되어 제한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미끼백신의 살포지역이 명확하게 됨 

  - 경기도와 강원도의 개와 소에 광견병 혈청검사사업도 광견병 위험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연계되어 실시

  ◦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정된 지역을 지정된 수량만큼 신속하게 살포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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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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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1
연구결과활용계획

서
QIA-NRP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정 책 건 의

Policy Application (PA)

과제분류 외부재원(농기평) 연도 2018

과제번호 2016-269
기술코드

제안부서 바이러스질병과

1. 과 제 명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
법 개발

2. 제 목 광견병 백신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건의

3. 연 구 원 성  명 직  급 과 (부서) 연  구  실 (팀) 참여율(%)

a. 주담당자 양동군 수의연구관 바이러스질병과 병원체자원연구실
b. 담 당 자 김하현 수의연구사 바이러스질병과 OIE광견병 표준실험실 

4. 정책건의사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 3조의 내용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 
및 고양이를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조 1항의 내용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

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조 2항의 내용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 중 “광견병 백신 접종 여부”를 추가할 것

을 건의함.

5. 정책건의 내용요약

◦ 광견병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에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구분되어 있음. 동법 15

조 1항에 의거 가축 소유자에게 면역요법을 명할 수 있고, 가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
라 그 내용이 고시되어야 함. 또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는 억류, 살처분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고, 동법 
60조 4항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나, 동물 등록 시 광견병 예방 주사에 대한 확
인 여부는 필수사항은 아님.

◦ 동물등록제가 정착됨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주사를 필수사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람 및 반려
동물의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6. 색인용어 광견병, 예방 백신, 인수공통 전염병,

과제책임자   양    동    군        (서명) 과  장      조   인    수         (서명)

2018 년     월      일
본 연구과제 성과를 국가 정책반영 사항으로 건의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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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발생 43 28 45 95 33 29 15 21 3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발생 14 18 10 5 7 6 0 0 0

(자료: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양식3-1 계속)

정책건의 기술서

과 제 명

( 영 문 )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
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 제 번호

2016-269

제 목  광견병 백신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건의

주담당자  양동군 직급  수의연구관 소속 바이러스질병과

담 당 자  

1. 현황 및 문제점

◦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축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ᆞ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메추리, 

꿩 및 기러기 등이 속하고 있음.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은 탄저, 기종

저 및 광견병 등이 속하여 있음.

◦ 광견병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95%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한국은 1920~ 30년대까지 

지속적 발생 후 백신이 보급된 1950년대를 기점으로 발생이 감소. 2013년 이후 동물에

서 광견병 발생이 없으며, 사람도 2004년 이후 발생이 없음.

(자료: WHO, 2017)

<그림 1> 국가별 광견병 발생 분포( : 미 발생지역, : 지속 발생지역)

◦ 1999년 이후 통계에 의하면 발생 동물은 소(43%), 개(37%), 너구리(19%)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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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고양이(4건)에서 발생. 지역별로 강원(56%), 경기(43%)

가 대부분(99%)을 차지하고, 서울(은평구)에서 1건 발생함.

◦ 국내 반려동물은 대부분 개와 고양이로, 그 중 개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 동물등록

을 의무화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 약 100만두가 등록됨. 2016년도 구조된 유실․유
기 동물은 약 9만두로 지자체의 적극적 구조 등에 의해 작년대비 9.3% 증가되었으나, 

동물등록제에 의해 소유주 인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2016 동물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2017. 농림축산검역본부).

◦ 고양이는 생후 7~8주령부터 백신프로그램에 의해 종합예방주사(CVR-C)를 3차례에 

걸쳐 2주 간격으로 접종하며, 전염성 복막염 예방 접종(1, 2차), 광견병 예방 접종(3차)

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기적으로(1년) 추가 접종을 하도록 권고됨. 

◦ 광견병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가전법 15조 1항에 의거 가축 소유자에게 면역요법을 명

할 수 있고, 가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이 고시되어야 함. 동법 제20조 제

3항에 의거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가축에 대해서는 억류, 살처분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을 명할 수 있고, 동법 60조 4항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으나, 동물 등록 

시 광견병 예방 접종에 대한 확인 사항은 필수 항목은 아님.

◦ 유기동물의 적극적 구조 및 동물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제가 정착됨에 따라 등

록 대상 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주사를 필수사항으

로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류 및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광견병을 근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동물등록제에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여 광견병백신

을 접종토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3. 정책건의 사항

  ◦ 동물보호법 시행령

    - 3조의 내용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 및 고양이를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조 1항의 내용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ᆞ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ᆞ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 3조 2항의 내용 “제1호에 따른 주택ᆞ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

르는 개”를 “제1호에 따른 주택ᆞ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이”로 개정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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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광견병 백신 접종 여부”를 추가

할 것을 건의함.

현행 개정할 사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 ...................................... .... ....................................

3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조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月齡) 3개월 이상인 개 및

또는 고양이를 말한다.”

3조

1항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에서 기르는 개...........

3조 

1항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에서 기르는 개 또는 고양

이...........

3조

2항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3조

2항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또는 고양

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별 지 

제1호 

서식

별도 첨부

4. 기대효과

  ◦ 광견병 백신의 접종은 국내 광견병 근절잉 가중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속적인 광견병 예

방 효과를 높일 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시 예방접중 여

부를 확인토록 하여 광견병백신 접종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동물보호법 상의 등록 대상은 개로 한정되어 

있어, 본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양이까지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반려동물의 등록을 

통해 국내 개와 고양이의 정확한 개체수의 추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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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017. 7. 3.>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생년월(일) 취득일 광견병 예방 접종

암 수 여 부 여 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동물의 분실    [  ] 등록동물의 폐사      [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장소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원인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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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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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야생동물에서 광견병 혈청검사 및 의심축에 대한 광견병 정밀검사

    가)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수집한 너구리혈청에 대한 광견병 항체검사

- 지역별 시료수는 울산 2, 충북 5, 경기도 34, 강원도 66개체였다. 

- 2017. 10월 – 2018년 8월까지 수집된 혈청(삵 5, 오소리 3, 족제비 3, 너구리 

94, 고양이 2두)에 대하여 총 107두의 시료에 대한 광견병 항체검사를 FAVN 

test로 실시하였다.

표 40. 지역별 광견병 혈청검사 결과

지역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울산 2 0 0

충북 5 1 20

경기 34 3 8.8 

강원 66 13 19.7 

계 107 17 15.9 

표 41. 축종별 광견병 혈청검사 결과 

축종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삵 5 0 0

오소리 3 1 33.3

족제비 3 1 33.3

너구리 94 15 16.0 

고양이 2 0 0.0 

계 107 17 15.9 

표 40 및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북, 울산,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 107두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107두에 대한 광견병 항체 양성률은 울산은 0%, 충북은 20%, 경기도는 

8.8%, 강원도는 19.7%로 나타났으며, 전체 양성률은 15.97%로 나타났다. 축종별 광

견병 항체가는 삵 0%, 오소리 33.3%, 족제비 33.3%, 너구리 16.0%, 고양이 0%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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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2년간 지역별 광견병 혈청검사 결과

지역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울산 2 0 0

충북 5 1 20

경기 52 5 9.6 

강원 154 40 26.0 

계 213 46 21.6 

표 43. 2년간 축종별 광견병 혈청검사 결과

축종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삵 5 0 0

오소리 3 1 33.3

족제비 3 1 33.3

너구리 153 21 13.7 

개 40 23 57.5 

고양이 9 0 0.0 

계 213 46 21.6 

    나) 너구리 뇌조직에서 광견병에 대한 항원검사

광견병의 항원검사의 표준검사법은 형광항체법 (FAT)이며, 보조적 진단법으로 유전

자진단법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채취한 너구리 20개의 뇌조직에서 광

견병 항원을 검사하기 위하여 뇌조직에서 FAT시험한 결과 모두 음성의결과를 나타나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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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광견병 검사를 위한 FAT 양성, 음성 및 RT-PCR

광견병 진단의 표준시험법인 형광항체법과 보조적 시험법인 RT-PCR을 이용하여 너

구리 뇌조직 20개를 시험한 결과 형광항체법과 RT-PCR법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

되었다. 

 

표 44. 2년간 광견병 항원 결과

구분 축종 시료 양성개체 양성률

1차년도 너구리 62 0 0

2차년도 너구리 20 0 0

　 계 82 0 0

    다) 미끼백신발포 지역에서 포획한 너구리의 광견병 항체가가 낮은 이유

너구리에서 다른 동물로 광견병의 전파를 차단할 목적으로 광견병을 전파하는 너구리

를 면역하기 위하여 미끼백신을 2000년 이후부터 살포하고 있다. 미끼백신의 살포는 

광견병 발생건수를 줄이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과제에서 강원도 및 경

기도에서 포획한 너구리의 광견병 항체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예상보다 낮은 17%

의 너구리만 광견병 항체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의 이유로는 광견병 미

끼백신을 살포하는 지역과 너구리를 포획한 지역이 차이가 발생하여 낮은 것으로 추

측해본다. 미끼백신의 살포는 동물 즉 소를 사육하는 농장주변과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에 사람이 직접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정책을 건의한 광견병 미끼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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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방법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두 번째의 이유는 현재 미끼백신

으로 살포하고 있는 VRG백신은 너구리의 기호성은 매운 좋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

만, 그림 69에서 보는 것처럼 영리한 너구리가 미끼백신의 미끼만 섭취하고 백신이 

들어있는 부위를 먹지 않기 때문에 너구리가 광견병에 대한 항체가를 갖지 못한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에서 미끼백신을 생산하여 살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나,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슷

한 경우가 캐나다에서도 확인 되었다. 캐나다에서 두 종류의 광견병 미끼백신

(ONRAB, RABORA-VRG)을 살포하고 너구리에서 광견병 항체가를 조사한 결과 

ONRAB을 살포한 지역에서의 너구리는 51%의 양성을 RABORAL VRG를 살포한 지

역에서는 38%의 양성을 확인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광견병 미끼백

신에 대한 수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 생산한 ONRAB 미끼백신도 수

입하여 살포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9. 미끼백신을 살포한 지역에서 광견병 미끼백신의 내용물만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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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견병 재발생시 광견병 방역대책 수립

    가) 동물의 백신접종 의무화

동물에서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대량백신접종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림 70에 나타난 것처럼, 개에 광견병 접종을 위해 매년 140만두를 공급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림 70. 1993년 이후 광견병 주사용 백신공급량과 미끼백신 살포량

대량백신은 기술적 그리고 규정적인 측면을 만족시킨다. OIE에서는 광견병 백신을 규

정된 량의 면역항원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형성물을 백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광견병백

신은 phylogroup 1에 속한 모든 광견병 변이주에 대하여 방어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서  광견병의 백신의 허가사항은 표 42와 같다. 5개 제조사에서 

광견병 생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6개의 광견병불활화백신이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

조하고 있고, 2종의 미끼백신이 허가되어 있으나, VRG백신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

다. OIE에서는 세포에서 증식하고, 불활화한 부형제가 포함된 백신 혹은 재조합광견

병 벡터백신을 권고하고 있다. 광견병 생백신은 ERA strain이 너구리에서 광견병을 

일으킨 보고가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로 개에서 사용하고 있는 ERA strain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ERAGS strain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광견병이 재발생 하였을 경우 발생지역 반경 

10 km의 동물은 모두 광견병 백신접종을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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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국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광견병 백신들

Produced by
Type of   

vaccine
Dose/route For use in animals

Korea BNP Live 1 mL/ IM Dog, cattle, horse, sheep, goat

Daesung micro Live 1 mL/ IM Dog, cattle, horse, sheep, goat

Greencross Live 1 mL/ IM Dog, cattle, horse, sheep, goat

Komipharm Live 1 mL/ IM Dog, cattle, horse, sheep, goat

Choongang vac Live 1 mL/ IM Dog, cattle, horse, sheep, goat

Merial Inc Inactivated 1 mL/ IM or   SC Dog, cattle

Zoetis(Nobivac)  Inactivated 1 mL/ IM or   SC Dog, cat

Virbac Inactivated 1 mL/ IM or   SC Dog, cat

Choongang vac Inactivated 1 mL/ IM or   SC Dog, cat, cattle

Zoetis(Diffensor)  Inactivated 1 mL/ IM or   SC Dog, cat, cattle, sheep

Komipharm Inactivated 1 mL/ IM or   SC Dog, cattle, horse, sheep, goat

Virbac Bait 2 mL/ Oral Raccoon dog, badger, fox

Merial Inc Bait 1.8 mL/Oral Raccoon dog

규정적인 측면으로 한국의 중앙정부는 광견병 백신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보조함으로

서 국가광견병 근절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에서 할당한 예산에 추

가하여 3-4월 그리고 9월-10월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개가 3개월령에 

도달하였을 때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백신접종시기를 한정하지 않

고 연중 백신을 접종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위험지역에 있는 개와 소 그리고 위험

지역에 있지 않는 개도 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며, 동물의 소유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2014년 유기동물을 방지하고 소유주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동물복지법은 동

물등록제를 시행하였다. 현재 3개월령 이상의 개에 한정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려묘, 페렛, 너구리까지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장치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표시 등이 있다. 동물에도 광견병에 감수성이 있는 동물

이 많이 있다. 동물원내에 있는 아프리카 civet이 광견병에 감염된 보고가 있다. 따라

서 광견병이 동물원내 동물에 감염되면 다른 감수성동물에 광견병의 전파될 위험이 

상당이 크다. 그러므로 동물원내 동물도 광견병 불활화백신을 접종하거나, 미끼백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너구리를 위한 광견병 미끼백신의 살포

너구리 매개 광견병이 1993년에 확인된 이후 1998년도에 68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

한민국 정부는 2000년도에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광견병 미끼백신을 살포하기 시

작하였다. 그림 3에 보는 것과 같이 미끼백신의 량은 점차 증가하여 2018년도에 99

만 두분을 살포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2년도에 광견병 건수가 78건에 

달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4년도에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끼백신이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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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서유럽에서처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3년 2월이 4년 이상 

동안 광견병의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견병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다. 광견병

이 발생한 지역에 미끼백신을 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견병 위험지역 지정이나 

해제의 고려 없이 미끼백신을 살포하고 있다.  미끼백신의 발포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너구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축농장 주위에 미끼

백신을 살포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고 야생의 너구리에

게 적절하게 살포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헬기를 이용한 살포방법도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비무장지대의 10km 주변지역을 광견병 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미끼백신

을 지속적으로 살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분리된 광견병 바이러스의 근연관계를 확인

한 결과 중국의 북동부, 러시아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높았기 때문에 언제

든지 광견병이 북한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가까운 미래에 비무장지대의 광견병에 감

염된 동물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에 협력적인 과제를 제

안하여 북한쪽의 비무장지대에 미끼백신을 살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광견병이 재

발한 지역에 긴급하게 반경 10 km내에 미끼백신을 살포한다.

    다) 광견병 조사의 강화

광견병의 조사는 광견병 근절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에서 수행

하고 있는 광견병 조사는 수동적 조사이다. 즉 광견병에 의심되는 동물이 발견되었을 

때 시도 동물시험소에 진단을 위해 의뢰되는 형태이다. 광견병 위험지역에서의 강화된 

조사는 일반지역에서 수동적 조사와 함께 광견병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활동적 조사에서 야생 너구리, 경비견, 사냥개와 같은 동물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죽은 동물을 포함한 많은 의심축은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

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시험소 내에서 광견병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시험소 내

에서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은 공수병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직접형광항체법, 조직

학적 확인, 유전자 증폭법(RT-PCR)을 숙지하여야 한다. 시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광견병 진단에 관한 정기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라) 신속한 보고체계

동물이 극심한 공격적 행동, 마비와 같은 신경증상을 나타냈을 때 광견병은 임상적으

로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견병에 의심되는 동물을 여러 가지 시험을 실시하지 않

고 임상적으로만 광견병을 진단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광견병은 바이러스 혈증

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뇌조직에서 광견병 바이러스를 증명해야 한다. 야생 너구리

를 포함한 동물이 광견병에 의심되었을 때 빠르게 지역 동물시험소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3개의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견병 의심축을 발견하기 쉽다. 그러므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동

물시험소간의 협력이 필요하여, 의심축을 빨리 보고하였을 때 2차 발생의 위험을 줄

일 수 있다.

    마) 백신접종 후 혈청학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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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위험지역내의 개와 소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어렵거나, 너무 어린나이, 주인의 거절, 주인의 부재, 임신, 질병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몇몇 동물은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다. 대량색신의 효능을 평

가하기 위하여 광견병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혈청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러한 혈청조사는 동물의 전체적인 면역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중요

하다.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부터 경기도 및 강원도에 21개 시군의 개와 소에 대하

여 혈청검사를 수행하여 왔다. 항체 양성률이 70이하인 시군에 대하여 재백신을 권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인 광견병 재발방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동물의 혈액을 

수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물의 혈청이 얻어지는 지역은 광견병 위험지역으로 표시하

여야 한다. 광견병 위험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하여 광견병이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광견병 위함지역에서 해제하여 일반지역으로 지정하고, 광견병이 발생하면 즉

시 위험지역으로 설정하여 백신을 접종한 후 1개월에 혈청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바) 유기동물 관리와 중성화 프로그램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유기견에 의해서 광견병이 전파하고 있다. 유기견 수의 

증가는 광견병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견병에 감염된 

너구리와 접촉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에서 광견병이 확인되었다. 소유주가 개

나 고양이를 버렸을 경우나 길을 잃은 경우에 유기견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유주는 

유기견 수를 줄이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3개월령 강아지

는 동물 등록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령 이상의 고양이도 추가적으로 등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이 전염성질병에 감염되었

다고 의심되는 경우 포획하여 살처분 될 수 있다, 하지만 유기견의 살처분은 광견병 

근절에 효과가 없다고 증명되었다. 유기견수를 줄일수 있는 다른 방법은 중성화프로그

램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4년도부터 모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중

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유기 고양이에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 면역반응이 

유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기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 외국으로부터 광견병 유입방지

사람과 반려동물의 이동이 증가하고 너구리와 페렛과 같은 야생동물의 수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 동물의 증가는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의 유입을 증가 시

킬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광견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pet travel scheme, EU 

pet movement policy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수임동물의 검역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OIE의 국제육상건강코드에서 광견병 항체가가 0.5 IU/ml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최근에 중국의 족제비 오소리가 대만에서 장기간 

광견병의 숙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족제비 오소리 수입시 더욱 철저한 

검역이 요구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야생동물도 광견병 항체가를 확인해야하

며, 국제기준 이상인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

    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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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량백신접종, 미끼백신의 살포를 포함한 광견병 근절프로그램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여 2013년 2월 이후에 광견병의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아시아지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광견병 청정국을 정식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OIE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살펴 광견병 청정국 지위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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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야생동물에서 분리한 세균의 기탁

다양한 야생동물에서 채취한 50개의 시료에서 혈액배제에서 세균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그림 66와 표 4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종 39개 세균을 분리 동정하였다. 분리세균으로

는 Acinetobacter 3종, Aeromonas 4종, Enterobacter 2종, Enterococcus 1종, 

Escherichia 6종, Gallibacterium 1종, Klebsiella  3종, Kurthia 1종, Lelliottia 1종, 

Lysinibacillus 1종, Micrococcus 1종, Pseudomonas  1종, Psychrobacter 3종, 

Raoultella 1종, Rothia 1종, Staphylococcus 9종으로 확인하고 한국수의유전자은행에 

기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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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netobacter Aeromonas Enterobacter

Enterococcus Escherichia Gallibacterium

Klebsiella Kurthia Lelliottia

Lysinibacillus Micrococcus Pseudomonas

Psychrobacter Raoultella Rothia

Staphylococcus

그림 71. 야생동물에서 분리 동정한 세균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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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야생동물 시료에서 분리한 세균목록

번호 축종 시료번호 채취부위 균주명

1 수리부엉이 8-174M-1 구강 Psychrobacter arenosus

2 수리부엉이 8-174C-1 총배설강 Psychrobacter arenosus

3 수리부엉이 8-174C-2 총배설강 Escherichia fergusonii

4 청솔모 8-509-1 - Enterobacter ludwigii

5 고라니유수 8-510N-2 비강 Staphylococcus sciuri

6 고라니유수 8-510R-1 직장내 Aeromonas jandaei

7 고라니유수 8-510R-2 직장내 Raoultella ornithinolytica

8 고라니유수 8-517N-1 비강 Kurthia zopfii

9 고라니유수 8-531N-1 비강 Aeromonas hydrophila

10 고라니유수 8-537N-1 비강 Acinetobacter pittii

11 고라니유수 8-537N-2 비강 Aeromonas hydrophila

12 너구리유수 8-540N-1 비강 Staphylococcus sciuri

13 너구리유수 8-540N-2 비강 Escherichia fergusonii

14 고라니 8-544N-1 비강 Micrococcus luteus

15 고라니 8-544N-2 비강 Staphylococcus sciuri

16 고라니 8-544A-1 항문 Acinetobacter lwoffii

17 오소리 8-546N-1 비강 Klebsiella oxytoca

18 오소리 8-546N-2 비강 Lelliottia nimipressuralis

19 오소리 8-546A-2 항문 Klebsiella oxytoca

20 오소리 8-547N-1 비강 Staphylococcus delphini

21 오소리 8-547A-2 항문 Enterobacter aerogenes

22 고라니유수 8-557N-1 비강 Aeromonas veronii

23 고라니유수 8-557R-1 직장 Lysinibacillus fusiformis

24 고라니 8-558R-1 직장 Escherichia fergusonii

25 고라니 8-558R-2 직장 Escherichia fergusonii

26 고라니 8-563N-1 비강 Staphylococcus vitulinus

27 고라니 8-563N-2 비강 Acinetobacter lwoffii

28 청둥오리 8-566M-1 구강 Rothia nasimurium

29 청둥오리 8-566M-2 구강 Enterococcus faecalis

30 청둥오리 8-566C-1 배설강 Psychrobacter faecalis

31 청둥오리 8-566C-2 배설강 Escherichia fergusonii

32 멧비둘기 8-577M-1 구강 Pseudomonas knackmussii

33 멧비둘기 8-577C-1 총배설강 Escherichia fergusonii

34 멧비둘기 8-577C-2 총배설강 Klebsiella pneumoniae

35 호반새 8-588M-1 구강 Staphylococcus sciuri

36 호반새 8-588A-2 항문 Staphylococcus sciuri

37 집비둘기 8-597M-1 구강 Staphylococcus sciuri

38 집비둘기 8-597M-2 구강 Gallibacterium genomo

39 집비둘기 8-598A-2 항문 Staphylococcus kloos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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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 성과

  가. 목표성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과제의 목표 성과는 2차년도 까지 특허출원 2건, 제품화 6건, 논문(비SCI) 3건, 

정책활용 2건임

  나. 연구 개발 성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 성과는 특허출원 2건, 미생물 자원 품종등록 60건, 

기술실시 1건, 제품화 6건, 고용창출 1건, 기술인증(동물용 체외진단 시약허가/수출용) 

6건, 논문(비SCI) 3건, 학술발표 1건, 정책활용 2건임 (표 47)

표 47. 목표성과 및 연구개발 성과

   1) 지식 재산권

    가) 특허출원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과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

기 위한 프라이머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 이상 2건에 대해 

특허 출원을 진행함.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및 이

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의 Rabies 

virus/ERAGS 백신주, Rabies virus/VRG 백신주, Rabies virus/Ad0910_G 백신주 감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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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고,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이를 이

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은 유전자 증폭기법 기반의 Rabies 

virus/ERAGS 백신주, Rabies virus/VRG 백신주, Rabies virus/Ad0910_G 백신주 감별방

법에 대한 특허 출원임. (그림 72-73)

그림 72.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 특허출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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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 특허출원 정보

    나) 미생물 자원 품종등록

다양한 야생동물에서 채취한 50개의 시료에서 혈액배제에서 세균의 분리를 시도하였

다. 1차년도 21개, 2차년도 39개 총 60개의 세균을 분리 동정함. 분리된 세균은 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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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기탁번호 생명자원 명 등록/기탁기관 등록년차

1 BA1700042 Streptococcus dysgalactiae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차년도

2 BA1700050 Macrococcus caseolytic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 BA1700045 Macrococcus caseolytic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 BA1700051 Streptococcus dysgalactiae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 BA1700031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6 BA1700033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7 BA1700037 Psychrobacter sanguin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8 BA1700039 Psychrobacter sanguin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9 BA1700044 Psychrobacter sanguin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0 BA1700048 Streptococcus dysgalactiae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1 BA1700040 Corynebacterium false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2 BA1700049 Oceanobacillus massiliens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3 BA1700032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4 BA1700035 Micrococcus lute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5 BA1700034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6 BA1700036 Staphylococcus pseudintermedi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7 BA1700043 Staphylococcus pseudintermedi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8 BA1700046 Staphylococcus schleife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19 BA1700047 Psychrobacter sanguin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0 BA1700038 Vagococcus lutrae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1 BA1700041 Corynebacterium ammoniagene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2 BA1800463 Aeromonas ver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차년도

23 BA1800464 Lysinbacillus fusiform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4 BA1800465 Escherichia fergus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5 BA1800466 Escherichia fergus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6 BA1800467 Staphylococcus vitulin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7 BA1800468 Acinetobacter lwoff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8 BA1800469 Rothia nasimurium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29 BA1800470 Enterococcus faecal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0 BA1800471 Psychrobacter faecal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1 BA1800472 Escherichia fergus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2 BA1800473 Pseudomonas knackmuss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3 BA1800474 Escherichia fergus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4 BA1800475 Klebsiella pneumoniae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5 BA1800476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6 BA1800477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서열분석을 통해 확인한 후 한국수의유전자은행에 기탁함.

표 48. 미생물 자원 품종등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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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BA1800478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8 BA1800479 Gallibacterium genomosp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39 BA1800462 Enterobacter aerogene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0 BA1800461 Staphylococcus delphin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1 BA1800460 Klebsiella oxytoca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2 BA1800459 Lelliottia nimipressurali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3 BA1800458 Klebsiella oxytoca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4 BA1800457 Acinetobacter lwoff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5 BA1800456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6 BA1800455 Micrococcus  sp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7 BA1800454 Escherichia fergus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8 BA1800453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49 BA1800452 Aeromonas hydrophila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0 BA1800451 Acinetobacter pitt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1 BA1800480 Staphylococcus kloos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2 BA1800449 Kurthia  zopf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3 BA1800448 Raoultella ornithinolytica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4 BA1800447 Aeromonas jandae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5 BA1800446 Staphylococcus sciur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6 BA1800445 Enterobacter ludwig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7 BA1800444 Escherichia fergusonii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8 BA1800443 Psychrobacter arenos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59 BA1800442 Psychrobacter arenosus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60 BA1800450 Aeromonas hydrophila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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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술실시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과

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직접 실시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자 출원된 특허를 기반으로 

자체기술이전을 진행함.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과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 이상 2건의 특허 출원

된 기술을 8년 동안 사용하고 해당 기술료로 5,138,000원을 납부함.

그림 74.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제품개발을 위한 자체 기술실시 계약 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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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화

    가) 제품화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총 6개의 제품을 개발함. 특허 출원된 광견병 바

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법 기반으로 Real-time PCR Kit 3종을 제품화 하였고,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를 감별하기 위한 프라이머 및 이를 이용한 광견병 바이러스 및 백신주의 감별방

법 기반으로 conventional PCR Kit 3종을 제품화 함. (표 49)

표 49. 과제를 통해 개발된 6종의 키트 정보 및 외관

# 구분
관리

번호
품명

모양

외부 내부

1

qPCR

R0852
PowerChek™ Rabies Virus / ERAGS 

Real-time PCR Kit

2 R0853
PowerChek™ Rabies Virus / VRG 

Real-time PCR Kit

3 R0854
PowerChek™ Rabies Virus / Ad0910_G 

Real-time PCR Kit

4

cPCR

P0822
PowerChek™ Rabies Virus / ERAGS 

Detection Kit

5 P0823
PowerChek™ Rabies Virus / VRG 

Detection PCR Kit

6 P0824
PowerChek™ Rabies Virus / Ad0910_G 

Detection PC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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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용창출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과

제 진행 중 기존 인력이었던 문명진 대리의 퇴사로 발생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이재승 대리를 고용함. (표 50)

표 50. 과제를 통해 발생된 고용창출 현황

# 고용인력 고용기관명 고용창출일 고용형태

1 이재승 ㈜코젠바이오텍 2017-07-03 정규직

   4) 기술인증

    가)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허가(수출용) 확보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과

제를 통해 개발된 6종의 제품에 대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허가(수출용)를 확보함. 

(표 51)

표 51. 과제를 통해 개발된 6종의 키트에 대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허가(수출용) 정보

# 구분 관리번호 품명 허가번호

1

qPCR

R0852 PowerChek™ Rabies  Virus / ERAGS Real-time PCR Kit 제 136-038 호

2 R0853 PowerChek™ Rabies  Virus / VRG Real-time PCR Kit 제 136-039 호

3 R0854 PowerChek™ Rabies  Virus / Ad0910_G Real-time PCR Kit 제 136-040 호

4

cPCR

P0822 PowerChek™ Rabies  Virus / ERAGS Detection Kit 제 136-041 호

5 P0823 PowerChek™ Rabies  Virus / VRG Detection PCR Kit 제 136-042 호

6 P0824 PowerChek™ Rabies  Virus / Ad0910_G Detection PCR Kit 제 136-0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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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술성과

    가) 논문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제 진행 중 해당 과제 내용을 이용해 총 3편의 논문을 발표함. 발표된 학술지는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CEVR),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임. (표 52)

표 52. 과제를 통해 발표된 3종의 논문에 대한 정보

# 학술지명 논문명 주저자명 출판일자

1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CEVR)

Mass vaccination has led to the elimination of 

rabies since 2014 in south korea
Dong-Kun Yang

2017-07-

01

2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

Detection of viral infections in wild Korean 

raccoon dogs 

(Nyctereutesprocyonoideskoreensis) 

Dong-Kun Yang
2017-12-

04

3

Clinical and 

experimental 

vaccine research

Strategies to maintain Korea's animal rabies 

non-occurrence status
Dong-Kun Yang

2018-07-

31

    나) 학술발표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제 진행 중 해당 과제 내용을 이용해 2건의 학술발표를 진행 함. (표 53)

표 53. 과제를 통해 진행 된 학술발표에 대한 정보

# 학술회의명 발표제목 발표자 발표일

1
대한수의학회 

춘계학술심포지움

Preventive measures of rabies and molecular 

epidemiological analysis of rabies in south korea 
양동군

2017-04-

28

2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심포지움

What viral infections are detected and exposed 

in wild Korean raccoon dogs (Nyctereutes 

procyonoides koreensis)?

양동군, 김하현, 

이승헌, 김종택, 

조인수

2017-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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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책활용∙홍보

    가) 정책건의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지역의 항체 모니터링 및 백신과 감별되는 조기검정 기법 개발

과제 진행 중 광견병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미끼백신의 효율적인 살포방법 및 광견병 

발생지역의 효율 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진행함. (표 54)

표 54. 과제를 통해 제안한 정책건의 내용 및 정보

# 정책활용상태 시책명 주관부처 일자 기대효과

1 정책건의

광견병  백신

과 관련한 동

물보호법 시

행령 개정 건

의

농림축산식품부 2018-04-13

 -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시 예

방접중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광견병백신   

접종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상의 등록 대상을 고양이까

지 확대하여 해당 개체에   대한 관리를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정책건의

광견병  위험

지역, 완충지

역의 지정 및 

미끼백신 살

포방법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18-04-13

 - 광견병 미끼백신의 수급조절은 광견병 

위험지역의 지정과 해제 및 buffer   zone

에 따라서 유연하게 되어 제한된 예산을 절

감할 수 있음

 - 미끼백신의 살포방법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정된 지역을 지정된   수량만큼 신속하게 

살포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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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2년

소요예산(백만원) 약 2억원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0 0.01 0.1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0 0 5

국외 0 0 1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국내 및 해외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기 개발된 기술을 응용한 파생상
품을 개발할 가능성 있음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0 0 0.2

수    출 0 0 0.05

 다. 사업화 계획 및 매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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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가. 최종목표

- 광견병 전파 너구리 임상검사(100두/년 이상)

-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3건 개발

- 유전자 진단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3건 개발

- 분석적 민감도 102~101 copies/㎕ 이하

- 정밀도 CV value < 5%

  나. 연구성과

- 특허출원 2건

- 제품화 6건

- 비SCI 논문 3건

- 정책활용 2건

 3-2. 목표 달성여부

최종목표 및 연구성과 그리고 목표로 설정되지 않았으나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

는 표 55와 같음. 최초 계획했던 최종목표와 연구성과의 모든 항목이 달성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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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최종

목표대비 

달성률

목표 

달성 

여부

1

최

종

목

표

광견병 전파 너구리  임상검사(100두/년 이상)

106두

(너구리및

기타)

107두

(너구리및

기타)

213두 107%
목표  

달성

2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3건 

개발
3건 - 3건 100%

목표 

달성

3 유전자 진단법 기반 광견병 유전자  진단법 3건 - 3건 3건 100%
목표 

달성

4 분석적 민감도 10^2~10^1  copies/ul

모두  

10^1 

이하

모두  

10^1 

이하

6건 100%
목표 

달성

5 분석적 특이도: 목표 대상에서만  특이적으로 반응

모두특이

적으로반

응 

모두특이

적으로

반응

6건 100%
목표 

달성

6 정밀도: CV value <5%
모두  5% 

이하
- 3건 100%

목표 

달성

7

연

구

성

과

특허출원 2건 - 2건 2건 100%
목표 

달성

8 제품화 6건 - 6건 6건 100%
목표 

달성

9 논문 비SCI 3건 2건 1건 3건 100%
목표 

달성

10 정책활용 2건 - 2건 2건 100%
목표 

달성

11

추

가

성

과

품종등록 미생물 자원 60건 21건 39건 60건 -
추가 

달성

12 고용창출 1건 - 1건 1건 -
추가 

달성

13 학술발표 2건 1건 1건 2건 -
추가 

달성

14 동물용 체외진단시약허가 (수출용) 6건 - 6건 6건 -
추가 

달성

15 기술실시 1건 - 1건 1건 -
추가 

달성

표 55. 최종목표 및 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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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최종 목표 및 연구성과의 모든 항목을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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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가. 동물용 체외진단시약 허가 확보

- 국내에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을 판매하기 위한 동물용 체외진단시약허가 확보 필요

함

- 동물용 체외진단시약허가 확보를 위해 임상수행 필요

- 임상 수행을 위한 시료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협의 필요

  나. 국내 국외 수요처의 요청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이외에 본 과제를 통해 생성된 시스템을 응용한 파생상품 

개발 요청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성능평가 및 제품화 예정

  다. 해외 전시회 참가시 제품 진열 및 적극적인 홍보 진행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석 시 본 과

제를 통해 만들어진 키트의 전시 및 홍보 진행 예정

  라. 효율적인 광견병 관리 방안 제시

- 정책건의를 통해 기존의 관리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재

시

- 광견병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광견병 비발생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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