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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산란계, 종계, 육계, 오리 6개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을 제작하고, 해

당 매뉴얼의 적용 전·후 효능 평가를 수행함.
계분 오염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색전이센서를 개발함.

보고서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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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축종, 사육형태별 농장 맞춤형 차단방역 매뉴얼화

- 국내외 차단방역 시설 및 매뉴얼 비교 분석

- 6종류(소, 돼지, 산란계, 육계, 종계, 오리) 축종별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축질병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 개발된 매뉴얼의 현장 적용

◯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실증 연구

- 개발한 매뉴얼 농장 적용 후 효과 검증 (바이러스, 세균)

- 발생한 오류 확인 후 현장적용 모델 개선

◯ 색전이 센서 개발

- Phosphate(ATP) 또는 Uric acid와에 반응하여 색전이를 보이는 저가 

염료 물질 개발

- 농장 적용 가능 형태로 제품화 추진

연구개발성과

◯ 소, 돼지, 산란계, 육계, 종계, 오리 6개 축종별 농장 적용 가능한 차단

방역 매뉴얼 개발

◯ 차단방역 효과 검증 모델 개발

◯ 차단방역 효과 개선 방안 도출

◯ Phosphate(ATP) 또는 Uric acid 검출 색전이센서 개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을 해당 축산 관련 시설

들에 배포 및 현장 적용하여 차단방역 시스템의 표준화와 방역 수준의 

향상을 촉진함.

◯ 본 연구과제를 통해서 수립된 차단방역 매뉴얼은 방역 및 소독시설의 관

리 효율 상승 및 방역 효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본 과제에서 수립된 차단방역 매뉴얼의 축종별 적용은 AI,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추가 확산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본 과제에서 개발된 요산 검출 색전이센서는 차량 및 각종 축산 물품에

서 계분 오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차단방역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색전이 센서 효능 검증
영문핵심어

(5개 이내)
Biosecurity

Foot and 
Mouth 

Disease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Colour-change 

sensor
Verifying 
efficacy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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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목적

세부과제명 및 목표 연구개발의 목적

총 괄 

1세부

소, 돼지, 산란계 차단방역 매

뉴얼 개발 및 적용

- 국내 발생 국가재난형 질병(구제역, 조류인플루

엔자)의 역학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장으로

의 질병 유입 요인을 도출함.

- 해외의 차단방역 시설 및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

여 국내 적용 가능 지점을 확보함.

- 상기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농장에 현장 적용 가

능한 수준의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을 개발함.

- 개발한 차단방역 매뉴얼의 현장 적용 후 효과 

검증 시험을 통해, 운용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함.

- 매뉴얼 번역본 및 차단방역 교육용 동영상을 제

작함.

1협동
종계, 육계, 오리 차단방역 매

뉴얼 개발 및 적용

2협동 오염지 식별 색전이센서 개발

- 검출 대상 오염 물질(Phosphate, Uric acid)을 

선정하고, 해당 물질 식별가능한 색전이센서 물

질을 탐색함. 

- 염료 합성 및 염 첨가제 선정, 염료 조성 최적

화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한 색전이센서를 개발

함.

- 개발된 색전이센서의 현장 적용 및 평가를 통해 

잔류한 오염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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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경제·산업적 피해 현황

   가. AI 조류독감 발생 현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2003년 국

내에 최초로 보고된 이후,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 특히, 2016년 닭과 오리에 발생한 HPAI(H5N6)는 감염속도와 발생두수가 사상 최대

로, 정부에서는 위기경보 4단계 중 최고의 심각단계를 발령함.

   
   나. 구제역 발생 현황 

    - 1905년~1910년 만주를 포함한 한반도에 우역, 탄저, 기종저, 돼지열병, 광견병 등 가

축질병이 최초로 발생함.

    - 1911~1934년까지 소와 돼지에 구제역(FMD, Foot-and-Mouth Disease)이 매년 산

발적으로 발생함.

    - 1911~1945년까지 우폐역, 소유행열, 비저, 우결핵, 가금티프스, 닭콕시듐 등 25종의 

동물질병이 확인되어 왔음.

    - 지난 2000년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66년 만에 소구제역이 발생함.

    - 2002년에는 돼지구제역이 발생함.

    - 201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구제역이 빈번히 발생함.

    

   다. 경제 산업적 손실 규모 증가 

    - 국내 유입 가축 질병의 근원지가 중국인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는 야생조류, 

비산먼지 등을 통하여 매년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하여 가축질병이 끊임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매년 큰 규

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음

    - AI의 경우, 지난 2003년 최초 발생 이후 201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생이 이

어지고 있는 국가재난형 질병임. 특히 ‘14년 이후에는 매년 발생이 이어져 왔으며, 지

난 2016년 겨울에는 사상 최초로 2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인 3,500

만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란 수급 부족으로 인한 사상 초유

의 계란 수입 사태를 초래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바 있음.  

발생연도 살처분수
2003, 2004, 2006, 2007년 800만 수
2008, 2010, 2011년 1,667만 수
2014, 2015년 1,937만 수
2016, 2017년 3,312만 수

<표1 AI 조류독감 발생 연도별 살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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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AI 발생시기별 살처분 규모 및 피해액> 

    - 2016년 말에 발생한 AI 조류독감의 직접적인 피해액이 4,000억원 이상으로 발생

    - 지난 2010년 겨울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발생의 경우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총 153건이 발생하여 대략 6,20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이 이루어지면

서, 살처분 보상금과 같은 재정소요액이 약 27,383억원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와 국내 

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끼침.

    -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는 가축질병으로 약 4조원의 경제적 손

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손실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Ÿ 16년간(2000~2016)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은 3조3천억원

Ÿ 13년간(2003~2016.4) 조류독감 피해액은 6,222억원

    - 또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축

산업 총생산의 20~24%에 달한다고 알려짐.

  2. 사회·문화적 중요성

   가. 계란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 2016년 말 산란계의 AI 감염으로 인하여 계란의 소비자 가격이 3배로 치솟고 조기 품

절 사태가 속출하자 2017년 2월 계란파동을 막기 위해 AI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산란용 닭과 계란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

    - 산란용 닭과 계란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검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투입

    - 안정세를 찾아가던 계란 가격은 미국에 AI가 발생하면서 미국산 수입 계란 수입이 전

면 중단되자 2차 계란파동으로 2017년4월에 최고치(한판에 3,800–>10,000원)를 기

록함.

    - 계란파동으로 인한 2차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계란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제조

업체로 3차적인 연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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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AI 및 구제역과 같은 국가 재난형 질병은 발생 시 그 피해가 관련 산업에 국한되

지 않고, 가금육 및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등과 같이 

국민 일반경제에 미치는 손해가 막대함.

   나. 정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확정 

    - 2003년 이후 총 6번의 AI가 발생하고 2010년에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질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음.

    - 2016년 겨울에 AI와 구제역으로 역대 최고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AI·구제

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4.13)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하면서 사후대응 위주였던 기존의 방역체계를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

환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방역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가금 농가, 계열화 사업자 등과 같은 방

역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AI 초기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을 천명하였으므로 가축질병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대응 역시 향후 사전 예방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임. 

개선 방향 주요 정책 

초동대응 강화
Ÿ AI 위기경보 단계 조정
Ÿ 지자체 권한 강화
Ÿ 방역조치 강화

방역지원체계 강화

Ÿ 대응체계 개선
Ÿ 지자체 및 중앙정부 방역조직과 인력 확충
Ÿ 방역재원 확대, 
Ÿ 범부처 ‘AI 및 구제역 대응 종합 R&D 

대책’ 수립 (‘17.상반기)

해외정보 수집 및 예찰체계 강화

Ÿ 해외정보망 확보
Ÿ 국내예찰체계 강화
Ÿ 농장예찰
Ÿ 도축장 검사 및 국경검역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Ÿ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관리
Ÿ 농장시설 현대화
Ÿ 건강한 사육환경 
Ÿ 유통구조 개선
Ÿ 소독제 검증체계 구축

평시 책임방역 정착

Ÿ 농장방역 강화 
Ÿ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Ÿ 인센티브와 제재강화
Ÿ 구제역 백신 수급 안정화

방역 안전성 확보 및 추가발생 방지
Ÿ 환경부하 감소
Ÿ 인체감염 예방 

<표2 4.13 방역 대책 요약(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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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적 필요성

   가. 차단 방역 시설 및 장비의 축종별 개발 필요성

    - 여러 관련 연구를 통하여 야생조류에서의 AI 발생 시 차단방역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

지 않은 영세농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농장 간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농가단위에서의 차단방역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대부분의 영세농가의 경우 차단방역 시설이 전무하며, 사람 및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보유한 곳도 바이러스 전파 주범의 하나인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농지법 개정에 의해 일반 농경지에서 오리사육이 가능해짐

에 따라 오리 사육 수수 및 농가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오리농장의 경우 차단

방역 시설이 미비하여 발생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오리는 HPAI 감염 시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매개체로 인식되어짐. 특히 오리농장의 경우 별도의 방역시

설 없이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 가축전염병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짐.

<그림2 동남아시아 HPAI 발생 상황 및 오리 사육밀도>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AI 발생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종별 주요 방역시설 

실태 분석 결과 축사 형태와 전실, 새 그물망 설치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남.

   <표3 축종별 축사 형태 및 주요 방역시설 구비 실태(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특히 육용오리의 경우, 발생 농가 중 전실 설치율이 4%에 그치는 등 농가들의 방역 의

식 및 방역 시설 수준이 취약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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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처럼 축종별 사육 형태 및 방역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단방역 매뉴얼의 개발은 축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위와 같은 방역 취약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매뉴얼 개발은 산업 전반의 방역 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세척 및 소독 효과 검증 기술

     - 2014년 이후 적극적인 방역활동에도 불구하고 HPAI 발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차

단방역 시설의 효능 및 차단방역 시설 운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방역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국내의 방역 및 농장 차단방역 등에 이용되는 소독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독 효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장화, 바퀴 등에 묻은 분변의 세척 능 및 분변 내부 바이러스

에 대한 소독효능 평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7년 건국대학교에서 분변 내 바이러스 사멸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차량에 묻

은 분변 내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독 전 세척과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등 현재 소독방법의 재고가 필요함.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매뉴얼의 현장 적용 후 수행될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하여 발생

한 오류를 확인하고 현장 적용 매뉴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 색전이 센서 개발

    - 구제역 및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지만, 그 중에서도 축산

물의 이동 또는 축산 농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전염이 심각함.

    - 이러한 이동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각 이동체의 오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역이 이루어 져야 효과적 대비가 가능함.

    - 하지만 현재는 정밀한 장비를 통한 장시간에 걸친 검출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이

동에 의한 전염을 막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본 과제에서는 장비의 도움 없이 간단한 스프레이 방법으로 현장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오

염물의 유무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색전이 센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다양한 이동체에서 오염원을 실시간으로 검출 가능하므로, 효과

적인 검역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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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연구개발 범위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 내용

국내 발생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결과 및 

사육실태 분석

- 문헌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 및 정리하

여, 농장 유입 요

소·농장 간 전파 

요소 등 주요 위험 

-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개요 및 주요 감염 경로를 조사하였으며, 

유입 요인을 분석함

- 국내 관련 논문 및 정책연구 등을 분석하여 소, 

돼지, 산란계, 종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종의 

사육실태를 분석함.

해외 차단방역 시

설 및 매뉴얼 비교 

및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차

단방역 시설 및 매

뉴얼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방역 프

로토콜의 국내 응

용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함

1. 미국

① Biosecurity Guide for Poultry and Bird 

Owners

2. 영국

① Biosecurity and preventing welfare impacts 

in poultry and captive birds

3. 호주

① National farm biosecurity technical manual 

for egg production

② National farm biosecurity technical manual 

for chicken growers

③ Farm biosecurity manual for the duck meat 

industry

④ National farm biosecurity technical manual 

for Pork Production

⑤ National farm biosecurity reference 

Manual-Grazing Livestock Production

3개국 5개 축종, 7개 manual의 번역 및 분석을 통

해 해외 우수 방역 프로토콜의 국내 적용점을 

살펴봄.

소, 돼지, 산란계, 

종계, 육계, 오리 

농장 별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 문헌조사를 통해 확

보된 자료들과 실

제 각 농장에서 사

용 중인 차단방역 

매뉴얼을 참고하여 

축종별 매뉴얼을 

작성함.

- 서울대 평창 캠퍼스 목장 및 계사에서 사용 중

인 차단방역 매뉴얼, ㈜삼화원종의 종계 농장 차

단방역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 선진국의 

차단방역 매뉴얼의 특장점을 참고, 소, 돼지, 산

란계, 종계, 육계, 오리농장에서 활용 가능한 차

단방역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 종계의 종란 이동, 육계의 사료 수송, 오리의 깔

짚 등 축종 별 주요 방역 위험요소를 강조하여 

농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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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독제 효과 

검증 실험 모델 문

헌 조사

- 해외 방역 선진 국

가의 소독제 유효

성 평가 방법에 대

한 문헌조사를 수

행하여 국내 농장 

차단방역 시설 효

능 평가를 위한 최

적 모델을 선정함

1. 미국

AOAC method :3종

ASTM method : 2종

2. 유럽

CEN method : 1종 

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완료하였음.

차단방역 매뉴얼 

효과 검증 모델 세

팅

- 차단방역 시설의 소

독 장치 효과 검증

을 위한 시험 모델

을 개발함.

- 기존의 소독제 테스트용 현탁액 시험법이 아닌 

Disk carrier test를 활용하여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이용 효력테스트를 실시, 해당 방법의 차단

방역 시설 적용 가능성을 타진함.

- 점적 후 회수 방식과 분무 후 회수 방식의 장단

점을 분석하여 최적 모델 도출.

농장 별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 축종별 농가 선정 

및 방문 후 차단방

역 매뉴얼 적용 전 

후의 소독 시설 효

능 평가를 진행함.

- 종계 농가 3곳, 산란계 농가 3곳, 육계 농가 3

곳, 오리 농가 3곳, 돼지 농가 3곳에 방문하여 

각각 매뉴얼 활용 교육 및 소독 시설 평가를 진

행함.

- 매뉴얼 적용 대상 농가 중 농장주의 방역 의지

가 강한 농가를 각각 산란계 농가 1곳, 종계 농

가 1곳, 육계 농가 1곳 선정하여 차단방역 매뉴

얼 적용 후 소독 시설 효능 개선 효과를 검증함.

농장 별 차단방역 

매뉴얼 확립

- 현장 적용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확립

-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반영 및 수

정하여 축종별 차단방역 세부운영 표준 매뉴얼

을 작성함.

- 차단방역 교육용 동영상 제작

소독 대상별 적용 

가능 소독제 제시

- 소독 대상별로 적용 

가능한 소독제를 

제시함.

-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소독제를 대상으로 성분별 

및 제형별로 정리한 뒤 소독 대상에 따른 적용 

가능 소독제 리스트 작성

손쉽게 적용 가능

한 차단방역 시설 

제시

- 각 농가에서 큰 비

용 지출 없이 적용 

가능한 차단방역 

시설을 제시

-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 이동 

시 소독을 적용한다는 등 차단방역의 기본 원칙

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농가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 선정 및 제시

색전이 센서 개발

- phosphate 검출을 

위한 색전이 물질 

AMB를 개발.

- phosphate 검출을 위한 색전이 센서 물질로 

AMB 물질을 개발

- 개발된 AMB을 이용한 phosphate 검출 조건 

확립

- 검출 물질을 필터 페이퍼 위에 건조 시킨 후 색

전이 센서 용액과 반응 시킨 결과 30초 이내로 

색전이를 나타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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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sphate 검출을 

위한 색전이 물질 

Sulfonamide 유도

체 (BSA) 개발.

- phosphate 검출을 위한 색전이 센서 물질로 

Sulfonamide 유도체 (BSA) 합성

- 개발된 BSA를 이용한 phosphate 검출 조건 확

립

- 검출 물질을 용액상에서 색전이 센서 물질과 반

응 시킨 결과 30초 이내로 색전이를 나타냄

Phosphotungstate

을 이용한 Uric 

acid 검출 색전이 

센서 물질 개발

- uric acid 검출을 위한 

색전이 물질 PTA를 

개발.

- uric acid 검출을 위한 색전이 센서 물질 PTA 

개발

- uric acid 검출을 위한 검출 조건 확립

- 알카리 조건에서 uric acid가 보다 확실하게 반

응함. 

- 검출 물질을 필터 페이퍼 위에 건조 시킨 후 색

전이 센서 용액과 반응 시킨 결과 30초 이내로 

색전이를 나타냈다. 

- Uric acid 검출을 위

한 색전이 물질 TMB

를 개발.

- uric acid 검출을 위한 TMB 물질 개발

- uric acid 검출을 위한 조성 및 조건 확립

- PTA와 유사하게 알카리 분위기에서 검출 가능

함을 확인

- 검출 물질을 필터 페이퍼 위에 건조 시킨 후 색

전이 센서 용액과 반응 시킨 결과 3분 이내로 

색전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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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차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1. 1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국내 발생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및 소, 돼지 사육실태 분석

    1) 2010년 이후 국내 발생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 자

료 참고>

     ① 2010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 2002년 발생 이후 8년만인 2010년 1월 2일 경기도 포천의 젖소 농가에서 다시 발

생한 구제역(혈청형 A형)은 이후 1월 29일까지 28일간 총 6건(젖소농가 4건, 한우

농가 2건) 발생하였으며, 포천 및 연천 지역 등 2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

였음. 국내 유입 원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혹은 국제 우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농장간 전파원인으로는 수의사 진료, 축산 농가 모임, 방역활동 후 

축사 관리, 사료차량, 집유차량 등 인적, 물적 접촉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추정되었

음.

      - A형 구제역의 종식(3월 23일) 후 불과 16일 만인 2010년 4월 8일에는 혈청형 O형

의 구제역이 발생,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등에서 11건(젖소농가 1건, 한우농가 6건, 

돼지농가 4건)이 확인되었고, 유입원인으로는 구제역 발생 농장주의 동북아시아로의 

국외 여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역학조사 및 유전자 검사 결과, 인천 지역에서 발

생한 바이러스가 사료운송 차량, 축산인 모임, 대인소독기 배송, 동물약품 판매점 방

문 등 인적, 물적 접촉으로 인한 기계 적 전파를 통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었음.

      - 2010년 들어 3번째로 11월 28일 경북 안동의 양돈단지에서 구제역(혈청형 O형)이 

추가로 발생하였음. 유전자 검사 결과 4월의 O형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총 11개 시·도, 76개 시·군, 3,748농가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발생을 나타냄. 유입 원인은 동 양돈단지 내 한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 의해 유입되

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

자(5명), 동남아 국가로부터의 불법 축산물의 반입 등도 가능성 있는 유입경로로 지

적되었음. 

      -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주요 원인으로는, 최초 신고 이전에 다른 농장

에서 이미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 점, 동일 단지 내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제 전에 이미 주변 농장으로의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최초 발생이 대규모 양돈단지였기 때문에 초기 바이러스

의 배출량이 많았을 것(돼지는 소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1,000배 많음)으로 추

정되는 점도 확산 요인 중 하나로 사료됨. 또한 겨울에 발생하여 한파가 지속된 관계

로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도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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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14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 2014년 7, 8월 발생의 경우 2014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상황, 바

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역학적 정황 등을 분석하면 러시아, 중국, 북한 등지에

서 우리나라로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큼.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유입된 지역

은 경상북도 고령군일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

를 통하여 고령군으로 유입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고령에서 자돈입식을 통하여 

경상북도 의성군의 1차 발생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고, 축분 처리 과정에서 고

령군의 2차 발생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으며, 도축장 출하 과정에서 경상남도 

합천군의 3차 발생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됨. 

      - 2014년 12월 국내 발생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2013년 9월 중국 구이저우성 발생 

바이러스와 유전자 상동성이 가장 높았음을 고려하면, 구제역 상재 발생국인 중국에

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

는 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최초 발생농장은 충청북도 진천군의 1

차 발생농장 (최초 신고농장) 이며, 동일 계열의 2차 발생농장의 화재사고와 관련하

여 구제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2014년 10월 2차 발생농장에서 화재

가 발생하였고, 사고처리를 위하여 소방관. 경찰관, 인부 등 적절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이 농장을 출입하였고, 소독절차 없이 장비 등이 농장 내로 들어오는 과정

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 2014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발생농장 185개소 중 돼지 

농장 180개소(97.3%), 소 농장 5개소 (2.7%)로 주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돼지 발생농장 중 43.3%인 78개소가 계열업체에 속함. 발생농장 185개소로 바이러

스가 유입된 경로는 차량(146건, 78.9%)이 가장 많았으며, 사람(20건, 10.8%), 인

근전파(16건, 8.6%), 동물이동(3건, 1.6%)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다른 시, 군의 농장으로 전파되는 경로는 ① 도축장에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이 

다른 농장 방문, ② 가축운반 차량이 여러 농장을 방문, ③ 감염된 동물을 다른 지역

의 농장으로 분양, ④ 대규모 계열사의 사료공장에서 여러 시, 군의 농장으로 사료 

배송, ⑤ 다른 시, 군에 위치하는 2개 이상의 농장을 동일 소유주 또는 계열사에서 

관리 등으로 분류 가능 

      - 2014년 12월 이후 구제역 발생이 지속된 이유는 ① 부분 살처분 농장에서의 바이러

스 배출 지속, ② 백신항체 형성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산발적 발생이 많으며,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내 전파가 적은 점, ③ 신고기피로 인하여 감염축에 대한 적절한 시

점에 방역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바이러스의 생존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

는 겨울철에 발생이 시작된 점 등을 들 수 있음. 

     ③ 2016년 이후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 2014년 겨울의 대규모 발생이 있은 후, 2016년(O형 : 돼지 21건), 2017년(O형 : 

소 8건, A형 : 소 1건), 2018년(A형 : 돼지 2건) 그리고 올해(O형 : 소 3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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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적 백신접종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는 산발적으

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 최근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원인은 동일한 유전형의 구

제역이 발생된 국가에서 인적·물적 요인에 의한 직접·간접 경로로 유입되었을 가

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3 발생 년도별 구제역 발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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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소, 돼지 사육 실태 분석 

     ① 소 사육 실태 분석 

      - 한우 사육 305 농가에 대하여 우사바닥상태, 습기제거방법, 급이시설, 방역실태 등과 

같은 사육환경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사바닥 상태는 건조(35.5%), 보통

(46.4%)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음. 우사 바닥 습기제거는 송풍휀을 이용하는 경

우 (36.4%)가 가장 많았고, 사료급이시설은 수동식이 88.2%로 가장 많았음. 

      - 방역실태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방역하는 농가가 80.8%로 가장 많았으며, 소독장비가 

없는 농가도 3.0%가 있었음. 방역활동 횟수로는 주 1회 방역을 실시하는 농가가 

40.0%로 가장 많았으나, 방역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농가도 5.2%나 되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한우농가의 환경시설관리 및 방역실태 분석, 2011, 축산시설환경>

      - 또한 부산지역의 한우 300수를 대상으로 내부기생충 감염실태를 분석한 결과 108건

의 내부기생충 감염이 발견되었으며, 콕시듐(27.7%), 쇠종구섬모충(6.0%), 모양선충

(1.3%)의 순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육한우 분변을 통한 내부기생

충 감염실태 조사, 2012, 부산시>

표4 부산지역 한우 내부기생충 감염 현황 

     ② 돼지 사육 실태 분석 

      - 양돈농가의 사육 유형은 일관, 번식, 비육, 종축, 혼합 등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 양돈농가의 83.0%가 일관(모돈을 보유하면서 자돈 생산 후 비육하여 출

하) 사육 농가이며, 번식(자돈 생산 후 판매 또는 위탁) 농가가 6.3%, 비육(자돈을 

구입하거나 위탁받아 출하) 농가가 5.0%, 종축 농가는 2.7%, 혼합(일관 사육+일부 

자돈 위탁 농가) 농가가 2.3%를 차지하고 있음. 

      - 2014~2015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 농장의 사육 유형을 보면, 일관 사육 농가와 

비육 농가가 각각 58 농가로 46.0%를 차지하고 있고, 번식 농가가 3.2%를 차지하

고 있음. 

표5  구제역 발생 농장의 사육 유형     



- 20 -

      - 특히,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 유형 비율을 고려하면, 자돈을 구입하거나 위탁받아 돼

지를 사육하는 비육 농가의 구제역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구제역 발생 돼지 농가 120개 중에서 39개 농가가 다른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제역 발생 농장의 66%가 농장 내에서 다른 동물을 사육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제역 발생 농장의 56%엠서 고라니가 출현하였고, 맷돼지는 3.4%의 농장에서 출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고양이, 쥐, 조류 등 기타 야생동물도 자주 출현한 것

으로 확인됨. 

      - 구제역 발생 농가 중 46%의 농장은 과거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제역 발생 농장의 94.6%는 소독 실시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그 중 95.6%의 농장은 소독 실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

한 발생농가들은 평균적으로 주 4.2회 축사 외부 소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사 내부는 4.26회, 축사 주변은 4.10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 차량 소독 시설 및 소독 방법>

      - 차량 소독은 주로 이동식 분무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생석회 도포, 터널식, 고정식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운전자에 대해서도 차량 소독

을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전신 소독의 경우 발생 농장의 35.7%가 수행

하고 있었고, 손소독과 신발소독 역시 각각 22.2%, 28.6%로 조사됨. <구제역 발병 

농가 실태와 정책 과제,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결과 및 종계, 육계, 산란계, 오리 사육실태 분석

    1) 2014년 이후 국내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

원회 자료 참고>

     ① 2014~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역학조사 결과

      -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첫 HPAI 발생(`14.1.16) 이후, 2~3개월 간격으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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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장에서 총 4차례의 큰 확산에 걸쳐 393건이 발생하였음

      - 2014~2016년 발생은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던 H5N1 바이러스와는 상이한 H5N8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매우 장기간 발생하였다는 특성을 지님(약 2년 3개

월) 또한, 이번 발생은 전국 13개 시·도, 59개 시·군·구 등 매우 넓은 지역에 걸

쳐 발생하였고, 특히 전남, 전북 등 서해안 지역에서 다발함. 

     - 전체 발생 건(393건) 중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229건 (58.3%), 종오리 61건

(15.5%), 산란계 47건(12%), 토종닭 20건(5.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오리

가 총 290건으로 전체의 73.8%를 차지하였음.

<그림5  2014~2016년 HPAI 발생 축종별 건수>

      - 2014년 국내 분리 H5N8형 HPAI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최초로 확인된 새로운 유전

형의 바이러스 였음.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동부에서 유행하였던 2010년 전후 

H5N8 바이러스와 다른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재조합되어 생성된 새로운 바이러스로 

추정됨.

      - 병원성 실험 결과, 2010년 발생하였던 H5N1은 2주령 오리에서 7일 이내에 100% 

폐사를 유발하였으나, H5N8의 경우 H5N1에 비해 폐사율이 높지 않고, 폐사 시기가 

늦어 감염초기 인지 및 전파차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야생조류인 청둥오리에서는 감염되어도 임상증상, 폐사가 일어나지 않고, 바이

러스의 배출 및 전파는 용이하여 야생조류 간에 전파가 기존의 H5N1에 비해 더욱 

쉽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의 역학조사 결과, 14.1월 H5N8 발생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왕래하는 철새들이 국내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개

체 또는 오염원들이 유입되었고 이후 철새를 포함한 야생조류를 통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역학조사위의 철새 유입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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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 과거 국내에서 H5N8 바이러스 검출 건이 없음.

       ⑵ 야생조류(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H5N8 바이러스 38건 분리

       ⑶ 발생농가와 야생조류(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H5N8 바이러스 검출 확인 지점의 

클러스터 형성 시기 및 지리적 위치가 유사

       ⑷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8 HPAI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상동

성이 높음.

       ⑸ 위치추적기 부착을 통한 철새 이동경로 조사에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등 지

역과 왕래 확인

      - 주요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⑴ 철새 및 야생조류

      · 철새의 분변이 철새도래지, 농장 인근, 축사 주변 등에 오염된 후, 소형 야생조류(텃

새), 사람, 기구 등과 연관되어 축사 내부로 유입

      · `14년 최초 발생 지역인 전북 및 전남 지역의 종오리 농장에서는 농장 관계자에 의

한 농장내 및 축사내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

      ·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왕겨살포 및 분동 과정에서의 오염이 축사 내 유입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⑵ 농장관계자 및 축산관계자에 의한 전파

      · 동일 축주(또는 가족)가 다수의 농장 및 부화장 등 축산시설을 경영하며,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음성, 영암 등)

      · 오염된 계열사의 농장을 출입한 차량에 의하여 계열사 시설(부화장, 도축장 등)이 오

염되고, 계열사 농장으로 오염원이 확산되는 경로가 됨.

      · 농장관계자들이 이웃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인근전파 위험 높음

      · 농장주 또는 친인척이 축산 관련 유통업(식당, 가공, 약품, 왕겨 등)을 겸업하는 농

장에서 발생한 사례

      ⑶ 동물 이동

      · 산란계·종계에서 초생추를 입식하여 중추까지 사육한 후 산란장으로 이동시키거나 

위축 개체 등을 처리하면서 감염축 이동

      · 종오리장과 동일 구역에서 운영되는 부화장에서 초생추를 입식 받은 농장에서의 발

생 또는 항체양성 확인

      · 감염축을 운반한 차량이 다음 날 운반한 계군을 입식한 농가에서 발생

      ⑷ 분뇨처리

      · 산란계 농장에서 동일 구역에 분뇨를 이용한 비료공장 운영과 관련한 전파

      ⑸ 특수가금

      · 14년 1월 집중 발생 시, 예찰검사가 가금(특히 오리)에 대하여 집중되었고, 특수 가

금에 대한 정밀검사는 누락됨

      · 청둥오리 등 특수가금 농가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신고 지연된 사례가 있었음.

      ⑹ 잔반공급 과정

      · 잔반공급과 관련된 발생농장은 기존 발생지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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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산, 담양, 진안 등)에 위치한 것이 특징임

      ⑺ 전통시장 및 중개인

      · 전통시장의 생축에 대한 상시예찰 검사에서 양성축 확인

      · 전통시장 판매상점에 도축육 및 가공육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오염원이 전파될 위

험을 배제할 수 없음.

      · 기 감염된 닭 및 오리를 전통시장 소재 가금판매소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가

금 이동을 통해 전파

      · 방역이 취약한 가금 중개상의 소유 계류장에서 바이러스 지속 순환

     ② 2016~2017 HPAI 역학조사 분석 결과

      - `16.11.16일 전남 해남·충북 음성에서 발생한 이후, 2개 유형(H5N6, H5N8)이 발

생하였고, 피해규모는 사상 최대임

       * 살처분/재정 : (`14/`15) 1,937만마리/3,364억원 -> (`16/`17) 3,787만마리

/3,804억원

      - 16~17 AI는 차량·사람 출입이 빈번한 산란계·오리에서 집중 발생

<표6 2014~2017년 HPAI 발생 축종별 건수>

      - 주 발생지역은 철새도래지와 인접한 가금사육 밀집지역이었으며, 이는 과거 발생지역

과 동일함

      - 발생 초기 1주간(11.16~23) 감염농장 33건을 분석한 결과, 감염농장은 산란계 4건, 

오리 29건으로 특히 오리 29건 중 3건을 제외한 26건이 최초 발생 음성군 맹동면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

      - 이는 이번 AI의 주된 전파양상이 오리농장->인근전파(오리/닭농장)->지역확산->전

국확산의 양상을 띔을 보여줌.

      - 국내 유입원인은 겨울철새의 번식지인 중국 북쪽지역에서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

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번 국내 발생한 H5N6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광동성·홍콩에서 유행한 H5N6형과 유사하며 국내 발생 AI는 내부유전자 

재조합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됨.

      - 농장 발생 원인은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감염된 철새가 주로 서해안 지역을 광범위하

게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역에서 사람, 차량(기구), 소형 야생조류 등을 통해 농장내

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음.

      - 즉, 철새에 의해 여러 지역(철새 활동범위)이 오염되어 산재되어 있는 오염원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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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기계적 전파·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방역대 내에서 

발생농장이 증가하여 기존 방역대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음.

      - 주된 유입 원인으로는 농장 주변의 오염된 환경에서 축주나 농장 방문자가 적절한 소

독절차 없이 농장을 방문하거나, 사료·왕겨·약품 등 물품 반입 또는 알 등을 반출

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유입되거나, 농장 인근의 텃새 등 야생조수류가 농장이나 축

사로 침입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축종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 종오리 농장의 경우, 34건 양성으로 지난 2014~16년 발생에 비해 양성 건수는 줄었지

만 여전히 종사자들이 오리 관리, 집란, 종란 운반 등 업무를 병행하고, 업무 전환시 

소독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됨.

      - 육용오리 농장의 경우, 124건 발생으로 지난 2014년~16년 발생 시의 229건에 비해 발

생 건수는 줄었으나, 농장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농장이 비닐하우스로 그물망 등 설비

가 노후하며, 대부분의 농가 출입구에 소독시설은 구비되어 있느나, 농장 경계가 불분

명하고 출입차단표시가 없는 등 타 축종에 비해 차단방역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산란계 농장의 경우, 2016~17년 H5N6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오리 중심의 발생

과 달리 산란계 농장에서 피해가 극심했다는 것임.

     - 오리 농장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방역을 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것

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차량 등에 의한 기계적 전파로 판단되

고 있음.

     - 산란계 농장은 밀집지역내 농장이 발생하면 전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농장 상황이 타 축종에 비해 농장내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빈도가 높음

      * 산란계(50만수 사육)의 경우 1일 6회 차량출입(계란운반(5톤) 4, 사료(32톤) 2 등)

        산란계(20만수 사육)의 경우 1일 2회 차량출입(계란운반(5톤) 1, 사료(15톤) 1 등)

        육계 농장의 경우 3일에 1회 차량출입(사료차량)

     - 또한 계란 운반차량이 농장내로 직접 진입하여 계란을 반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란

실 입구에서 계란을 상차, 계란운반기사가 계란 상차 과정에서 방역복을 미착용하고 

작업, 농장 종사자들이 산란계 관리 및 계란 상차 병행, 농장 내에 계분장이 소재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 되는 등 차단방역 상 문제점들이 조사됨. 

     - 구체적으로는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에서 차량의 바퀴와 외부에 대해서만 세척과 소독

이 강조됐지 계란을 싣는 팔레트(화물운반대)와 합판에 대한 소독이 부족하였던 것으

로 여겨짐.

     ③ 2017~2018 HPAI 역학조사 분석 결과

      - 2017년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장에서 H5N6형 HPAI가 최초로 발생한 이

후 2018년 3월 17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까지 121일 동안 총 15개 시·군 22

호 가금 농장에서 발생함.

      - 이번 발생은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지역간 발생 간격의 차이를 



- 25 -

보이는 산발적 발생이 이어짐. 

      - 발생 농장의 방역 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산란계 농가의 경우 차량소독기, 대인소독

기, 이동식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은 대부분 농장에 설치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었으

며, 오리 농가의 경우 대부분 차량소독기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오작동 및 소독액의 

분무량이 미흡하여 정상 작동되지 않았고, 대인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음.

   

    2) 국내 육계, 산란계, 오리 사육 실태 분석

     ① 육계 사육 현황 및 방역 위험 요소 분석

      - 육계 사육 마릿수는 닭고기 소비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음. 육

계 연 평균 마릿수는 2000년 4,690만 마리에서 2014년 8,377만 마리로 연 평균 

4.2%씩 증가하였음.

      - 2012/13년 생산과잉 우려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였지만, 대규모 신규 계열업체가 

진입하고, 시장 점유율, 공장 가동률 등의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2014년 육

계 사육 마릿수는 2013년보다 8.5% 증가하였음.

      - 육계 산업은 계열업체가 농가에게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의 생산 자재를 공급해 주고, 

농가는 육계를 사육하여 출하체중에 도달하면 출하한 뒤 사육 수수료를 계열업체에

게 지급받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3년 육계 계열화 업체로 58개 업체가 지정

되어 있으며, 물량 점유율은 91% 내외로 추정됨.

      - 육계 생육 체계는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 

육종 기술의 한계로 인해 원종계(GPS:Grand Parental Stock) 단계부터 시작됨. 원

종계는 영국, 미국 등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종계(PS:Parent Stock)를 생산함.

      - 생산된 종계(PS)에서 종란을 생산하여 부화장에 입란하면 21일 후, 육용 실용계 병

아리(CC:Commercial Chick)가 발생하게 됨. 실용계 병아리는 육계 사육 농장에 입

식되어 30~35일 동안 사육되어져 도계장으로 출하됨.

      - 육계 평균 출하체중은 1.5kg 수준이며, 중량별로 대(1.6kg 이상), 중(1.4~1.6kg), 

소(1.4kg 미만)으로 구분됨.

      - 육계 사육 단계의 주요 방역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음.

<표7 육계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 분석>

위험요인 위험성 대책(실행요인)

체중측정팀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농장

을 방문하여 체중측정 실시

할 경우 농장간 전파 가능성

-차량 및 직원, 체중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 후 

체중측정 허용

출하차량
-타농장 및 야생조류 도래지 

방문을 통한 전파 위험

-출입시 차량의 세척, 소독여

부 확인

분변처리차량

-분변은 바이러스 오염가능성

이 높으므로 질병 전파위험 

높음

-위험지역 또는 발생농가 방

문차량의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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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란계 사육 현황 및 방역 위험 요소 분석

      - 우리나라 산란계의 경우 보통 무창계사, 개방계사, 방사형 계사에서 사육이 이루어짐. 

      - 2017년에 이루어진 연구(홍의철 등,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사육형태와 품종별 

생산성 및 질병발생 비교분석 연구, 2017, 한국가금학회지)에 따르면, 무창 및 개방

계사에서 방사형태 대비 생존률, 산란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계란의 품질 역시 방사사육 대비 난황색을 제외한 대부분이 무창 및 개방 계사

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병감염의 경우에는 사육 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지만 사육 방법

에 따른 내부기생충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케이지 사육 시 내부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평사 사육시 100% 내부기생충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산란계 농장은 타 축종에 비해 농장내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빈도가 높음

      * 산란계(50만수 사육)의 경우 1일 6회 차량출입(계란운반(5톤) 4, 사료(32톤) 2 등)

        산란계(20만수 사육)의 경우 1일 2회 차량출입(계란운반(5톤) 1, 사료(15톤) 1 등)

        육계 농장의 경우 3일에 1회 차량출입(사료차량)

     - 또한 계란 운반차량이 농장내로 직접 진입하여 계란을 반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란

실 입구에서 계란을 상차, 계란운반기사가 계란 상차 과정에서 방역복을 미착용하고 

작업, 농장 종사자들이 산란계 관리 및 계란 상차 병행, 농장 내에 계분장이 소재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 되는 등 차단방역 상 문제점들이 조사됨. 

     - 구체적으로는 차량에 대한 방역관리에서 차량의 바퀴와 외부에 대해서만 세척과 소독

이 강조됐지 계란을 싣는 팔레트(화물운반대)와 합판에 대한 소독이 부족하였던 것으

로 여겨짐.

     ③ 오리 사육 현황 및 방역 위험 요소 분석

      - 오리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도압 및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왔음. 2001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630만 마리에 불과했으나, 2005년 813만 마리 2010년에는 1,427만 마리

로 200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사육 마릿수는 1,236만 마리였으며, 이후 AI발생으로 

2014년 사육 마릿수는 2011년 대비 42.6% 감소한 710만 마리였음.

      -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도압 마릿수는 2010년 산지가격 상승과 소비량 증가로 

2009년 대비 37% 증가하였음. 201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도압 마릿수는 2013

년 종오리 감축 노력으로 육용오리 생산이 감소해 전년보다 4.9% 감소하였음.

      - 2014년 AI발생으로 320만 마리가 매몰처분 되어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40% 감

소한 511만 마리였음. 종오리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육용

오리 병아리 입식 마릿수도 32.4% 감소하였음.

      - 2012년 기준 17개 업체가 오리 계열화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업체별 시장점유율

은 2012년 기준 코리아더커드 1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주원산오리,모란,

화인코리아, 정다운이 9∼10%내외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계열화 업체들은 사육 

및 가공,판매 단계의 계열화는 대부분 이루었으나, 상대적으로 종오리, 부화, 사료 및 

외식단계의 계열화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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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고기 생산은 원종오리 수입에서부터 시작되며. 국내 육종기술의 부족으로 원종오

리는 전량 수입함. 원종오리는 종오리를 생산하며, 종오리는 다시 오리고기가 되는 

육용오리를 생산함. 육용오리는 3주 내외에서 부화되며 이후 평균 42일 정도 사육 

후 체중에 3∼3.5kg정도가 되면 출하됨.

      - 국내 오리 농가의 경우 지리적 여건 및 열악한 차단방역 수준이 AI 발생의 주요 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오리 사육 단계의 주요 방역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됨.

위험요인 위험성 대책(실행요인)

초생추 분양박

스

-플라스틱 초생추 분양박스 

재사용은 분양농장과 부화장

의 오염유발 가능

-부화장 오염은 종오리장의 

오염으로 연결

- 1회용 종이박스 사용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할 경

우 분양전에 철저히 소독,건

조하여 사용

플라스틱 종란

난좌

-종오리 감염시 난좌에 묻은 

오염분변이 부화장과 다른 

종오리장 오염

- 1회용 종이난좌 사용

-부득이하게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해야 할 경우 소독액에 

침지 후 건조하여 사용

왕겨보충

-육성 중 혹은 종오리 농장의 

수시 왕겨보충으로 인한 농

장 내 오염증가

-왕겨살포 전동기구 수시소독

으로 오리사 오염방지

-주로 잔여왕겨를 보관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외부 위

험노출 빈도 상승

-축사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

한 왕겨보충 시스템 개선

-왕겨 운반차량의 빈번한 출

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한 후 

농장에 진입 허용

계열사 연결

-부화장, 종오리장 계열사 간 

공유는 빠른 수평전파로 연

결

-오리농장 및 닭농장의 품종

간 전파 위험성 증가

-부화장, 종오리장 출입 시 

차량, 장비 등 소독 철저

임도축
-다수의 업체의 교차오염 위

험 증가

-도압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

독 철저

-계류중인 오리의 폐사율 점

검하여 의심증상 있을 시 도

압 중지 후 정밀검사 요청

도압장
-다수의 업체의 물량을 처리

하는 도압장의 감염위험

체중측정

-출하 전 2~3회의 체중측정

은 사람과 장비에 의한 타 

농장 오염가능

-체중측정 장비 및 측정자 소

독 철저

다일령사육 -농장의 출입횟수 증가에 따 -All-in, All-out 사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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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성 분석>

     ④ AI 발생 관련 육계와 육용오리 비교 분석

      - 최근 AI는 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농장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확진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반면 육계 농장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 표는 AI 발생과 관련한 육계농장과 관련한 육계농장과 육용오리의 사양관리를 

비교한 것임.

       * 육계 농장의 경우 AI 위험 노출 빈도가 매우 낮은 반면, 육용오리의 경우 외부 위험 

노출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임. 입식 및 분동, 왕겨 도포, 외국인 근로자 근무, 출하 

체계 등에서 육용오리가 육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됨.

<표9 육계와 육용오리 농가의 AI 방역 관련 비교>

른 오염기회 증가 템

입식/ 분동
-대부분 입식 후 성장기에 타 

축사로 분동

-입식후 출하까지 동일축사 

사육시스템 구축

축사내 전실 -대부분 미설치
-사육시설 마다 표준 SOP에 

맞는 전실 설치

외국인 근로자
-특히 종오리 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음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관리와 

차단, 방역교육 철저

축주 방역의식
-다른 축종의 농장주들에 비

해 방역의식이 약함

-축주에 대한 차단/방역의 필

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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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외 차단방역 시설 및 매뉴얼 비교 및 분석

    

    1) 미국의 차단방역 매뉴얼 조사

     ① Biosecurity Guide for Poultry and Bird Owners

      - 미국 농무성(USDA)에서 발간하였으며, 가금 농장 혹은 애완용 새 사육자를 대상으

로 하는 차단방역 매뉴얼로서 SECTION  1. Biosecurity, SECTION 2. Practicing 

Biosecurity, SECTION 3. Avian influenza and Exotic newcastle disease, 

SECTION 4. Protecting the United States의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영국의 차단방역 매뉴얼 조사

     ① Biosecurity and preventing welfare impacts in poultry and captive bird

      - 영국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에서 발간하였으며, 

가금 농장 혹은 애완용 새 사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단방역 매뉴얼로서 차단방역의 

기본 원리 및 차단방역 수행시의 이점(Benefit)을 설명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인 내

용을 담음.

    3) 호주의 차단방역 매뉴얼 조사

     ① National farm biosecurity technical manual for egg production

      - 호주 산란계 협회에서 발간하였으며, 2007년 정부-산업계의 조류인플루엔자 포럼에

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차단방역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

한 목적으로 작성됨.

     ② National farm biosecurity technical manual for chicken growers

      - 산란계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2007년 정부-산업계 조류 인플루엔자 포럼의 결과로서 

설립된 Biosecurity Consultative Group에 의해 작성되었음.

     ③ Farm biosecurity manual for the duck meat industry

      - 호주오리고기협회에서 발간하였으며, 부화장부터 도축장에 전달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오리 농장주에게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차단방역 지침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작되었음.

     ④ National farm biosecurity Manual for Pork Production

      - 호주양돈협회에서 발간하였으며, 차단방역의 수준을 Level 1. Routine Biosecurity 

Procedures와 Level 2. High Risk Biosecurity Procedure의 두 가지로 나누어 긴

급상황 발생시 초동 대처 방안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⑤ National Farm Biosecurity Reference Manual-Grazing Livestock Production

      - 호주 알파카 협회, 낙농 협회, 육우 협회, 염소 위원회, 양모 협회 등 다양한 우제류 

관련 협회가 관여하여 만든 차단방역 매뉴얼로써, 농장 유입 요소 관리, 차량과 사람

의 이동 관리, 생산 요소 관리 및 종사자 교육 등을 개괄적으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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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6 조사 대상 해외 차단방역 매뉴얼>

      ⑥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은 축종·축산 시설 별 차단방역 매뉴얼(Biosecurity 

Protocol)을 보급하여 축산 현장 일선에 적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차단방역의 원칙과 실시 요령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였으며, 세부 매뉴얼에서는 사

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함.

        - 오염경로별 차단방역 요령 : 직접경로(생축입식, 정액·수정란, 생축수입 등) 및 간

접경로(출입차량, 폐사축, 사람, 야생동물 등)

        - 단계별 차단방역 요령 : 농장 차단방역, 축사 차단방역, 축군 위생관리, 구충·구서 

등 농장 관리 표준 제안

      ⑦ 특히, 호주의 경우 농장 차단방역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 홈페이지

(www.farmbiosecurity.com.au)를 구축하여 축종별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제공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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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 돼지, 산란계, 종계, 육계, 오리 농장 별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1)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작성

     - 상기 언급한 해외 차단방역 매뉴얼과 함께 아래 국내에서 활용 중인 각종 차단방역 관

련 가이드라인을 수집·참고하여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관리 

요소에 축종별 고려사항을 포함하였음. <붙임 1.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참조>

      ① 가금 계열화 사업자 표준 방역 매뉴얼

      ②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③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④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차량 방역관리 행동요령

      ⑤ 농림축산식품부 AI, 구제역 방역관계자 및 축산농가 행동요령

      ⑥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축산사업장별 방역지침서

      ⑦ 가금(닭, 오리)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과제 최종보고서

      ⑧ 삼화원종 방역위생관리규정

      ⑨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목장 및 산란계사 차단방역 매뉴얼

      ⑩ 구제역 방역 표준행동요령

      ⑪ 국립축산과학원 HACCP 관리기준서

     

     - 본 매뉴얼의 작성 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세척과 소독이었으며, 향후 매뉴얼의 현

장 적용 및 확립단계에서도 세척과 소독의 유효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그림7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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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외 소독제 효과 검증 실험 모델 문헌 조사

    1) 조사 개요

     - 차단방역 매뉴얼을 현장 적용 시, 소독제의 적용방법, 소독 대상의 재질 등 소독제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요소가 존재함.

     - 또한 소독 시 바이러스 별 및 세균 별 소독력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현

장의 상황을 고려한 효과 검증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살균 소독제의 유효성 평가 방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론(Suspension test, Carrier 

test, Surface test)이 알려져 있음

     - 주로 장화, 차량, 인체 등 표면에 묻은 병원체가 유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을 고려하였

을 때 가장 적합한 평가방식은 Carrier test, Surface test 등 Carrier-base test인 

것으로 여겨짐.

     -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역 시설의 효능평가를 위한 최적 모델 확립을 위하여 미국의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methods, 유럽의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등 선진국의 살균 소독제 유효성 

평가 방법에 대한 문헌 조사를 수행함.

항목 고유 번호 이름 시행국가

소독제

AOAC 

961.02
Germicidal Spray Products as Disinfectants

미국

AOAC 

955.14
Use Dilution Methods

AOAC 

965.12
Tuberculocidal Activity of Disinfectants

ASTM E2197
"QCT II" Quantitative Carrier Test, for Clostridium 

difficile

ASTM E2315
Standard Guide for Assesment of Antimicrobial 

Activity Using a Time-Kill Procedure
EPA 

Towelettes

Pre-Saturated or Impregnated Towelettes for Hard 

Surface Disinfection
EN 1650 Fungicidal Suspension Test for Disinfectants

AOAC 

965.13
Disinfectant for Swimming Pools

ASTM E2362

Standard Practice for Evaluation of Pre-saturated 

or Impregnated Towelettes for Hard Surface 

Disinfection
CEN/TC 216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유럽연합

살포자제

AOAC 

966.04
Sporicidal Activity Test

미국

ASTM E2414

Standard test Method for Quantitative Sporicidal 

Three Step Method to Determine Sporicidal Efficacy 

of Liquids, Liquid Sprays, and Vapor or Gases on 

Contaminated Surfaces

살진균제
AOAC 

955.17
Fungicidal Activity of Disinfectant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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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주요 해외 소독제 효과 검증 매뉴얼> 

    2) 주요 해외 소독제 평가 매뉴얼 정리

     ① AOAC 961.02 ; AOAC germicidal spray products test

     - 1961년 개발됐으며, 이 방법은 단단한 흡수성이 없는 표면에 액체형 소독제를 적용할 

때 효력을 평가할 경우 사용할 수 있음. 희석이 필요하지 않거나 분사형으로 만들어진 

소독제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절함.

     - 이 방법은 반정량적 방법으로 48시간 배양 후 탁도를 관찰해 효능을 평가하는 방법

임.

     - 이 방법은 EPA가 인증한 방법으로 시판용 분무형 소독제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로 사

용됨.

     - 이 방법은 높은 단계의 분무형 소독제 인증 방법으로 비교적 짧은(10분 이하) 시간 

내에 살균성이 증명돼야 통과가 가능.

     ② AOAC 955.14 ; AOAC Use Dilution Test

     - 1955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소독제 효능 평가 방법임. 수많은 수정을 통해 단단한 표

면에 사용하는 액체, 희석 가능한 액체 소독제를 검사하는 기준이 됨. 이 방법은 US 

EPA가 소독제 실증에 사용하는 방법임.

     - 이 방법은 스테인리스 스틸 케리어를 세균 배양액에 담궜다가 소독제를 적용한 후 증

살바이러

스제

ASTM E1053

Standard Test Method to Assess Virucidal Activity 

of Chemicals Intended for Disinfection of Inanimate, 

Nonporous Environmental Surfaces 미국

ASTM E1052 Suspension Time-Kill Assay
ASTM E2197 Quantitative Carrier Test

l 배양된 세균과 멸균된 유리 표면 (18mm X 36mm)을 사용

l 제품이 “한 단계” 소독제일 경우, 유기물로 태아 소 혈청이 시험 용액에 첨가됨.

l 멸균된 실험 케리어는 멸균된 티슈로 닦인 페트리 디시 위에 위치시킴

l 케리어 위에 실험용 세균을 골고루 펴 발라주고 건조시킴.

l 세균의 초기 세균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케리어를 사용.

l 건조된 슬라이드 위에 소독제를 도포함.

l 목적에 따라 10개 혹은 60개의 오염된 슬라이드 표혐네 소독제를 도포함.

 - ‘추가 생명체’ 검증 시 한 미생물 당 10개의 케리어를 사용. 

 - 초기 등록을 위한 경우 한 미생물 당 60개의 케리어를 사용.

l 실험용 표면은 소독제에 맞는 시간동안 접촉시킴.

l 접촉시간이 끝나면 표면을 개별적으로 중화제/배양액이 있는 멸균된 튜브로 옮김.

l 미리 실험했던 세 개의 케리어를 실험군 케리어를 확인하기 전 검사함. 소독제를 도포한 표

면에는 48시간동안 중화 배지를 뿌려 배양함.

l 배양 후, 미생물의 증식이 보이는 숫자를 기록함.

 - 60개의 케리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9개의 테스트 케리어에서 소독 효과

를 입증해야 함.

 - 10개의 케리어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튜브가 탁해지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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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배지에 옮겨 세균의 생장 여부를 판단함. 이 방법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세균의 수 

보다 세균의 유무를 판단함.

     ③ ASTM E2197 ; Quantitative Disk Carrier Test

     - 이 방법은 흡수성 없는 단단한 표면에 액체 소독제를 적용할 때 항균성, 항곰팡이성, 

항포자성, 항바이러스성 효럭을 확인하기 위해 1cm 직경의 요철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을 이용한 방법임.

    

     - 이 방법은 Clostridium difficile의 내포자를 제거하기 위한 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기 

위해 US EPA가 채택한 방법임. 

     ④ ASTM E1052 ; Suspension Time-kill Test for Virus

     -  이 방법은 현탁액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임.

l 각각의 세균을 48시간 배양한 후 작은 실린더 모양의 스테인리스 스틸 테스트 표면인 페니

실린더 위에 건조시킴.

l 제품이 “한 단계” 소독제일 경우, 유기물로 태아 소 혈청이 시험 용액에 첨가됨.

l 각 페니실린더 케리어는 세균 배양액에 담구어짐

 - 최초 상품 등록 실험일 경우 각 미생물 당 60개의 케리어를 사용. 3개의 제조 공장, LCL

보다 작은 상품은 매 미생물 마다 포함돼야 함.

 - ‘추가 생명체’ 검증 시 각 미생물 당 10개의 케리어를 사용. 2개의 제조 공장, LCL보다 

작은 상품은 매 미생물 마다 포함돼야 함.

l 케리어를 건조시킴.

l 세균의 초기 세균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케리어를 사용.

l 모두 마르면 오염된 실험용 케리어는 10ml의 소독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위치시킨 후 특

정한 접족시간동안 반응시킴.

l 접촉시간이 끝나면 실험용 케리어는 갂각 액체 중화제/배양액이 있는 멸균된 튜브에 넣음.

l 미리 실험했던 세 개의 케리어를 실험군 케리어를 확인하기 전 검사함.

l 배양이 끝난 후 표적 미생물의 성장이 보인 튜브를 기록함

 - Salmonella enterica는 60개의 케리어 중 적어도 59개의 케리어가 소독 돼야 함.

 - Pseudomonas aeruginosa는 60개의 케리어 중 적어도 54개의 케리어가 소독 돼야 함.

 - Staphylococcus aureus는 60개의 케리어 중 적어도 57개의 케리어가 소독 돼야 함.

 - 10개의 케리어를 사용한 경우 모든 케리어가 소독 돼야 함.

l 작은 부피의 실험용 미생물을 1cm 직경의 요철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원반의 중간에 도포

함.

l 진공상태, 실온에서 건조시킴

l 건조 후, 원반은 멸균된 그릇의 바닥에 위치시킴.

l 작은 양의 소독 실험 물질을 원반 중심에 첨가한 후 정해진 노출시간동안 반응시킴.

l 10ml의 중화제/수확 배지를 넣고 진동으로 수거함.

l 수거된 용액을 연속희석시킴. 남은 용액은 필터를 통과시킴.

l 희석된 용액은 살아남은 미생물의 생존률을 확인하기 위해 배양시킴

l 최소 세 개의 원반은 소독제 도포 이후의 과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배양시킴

l 반복실험 후 평균으로 감소율을 대조군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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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AOAC 965.12 ; Tuberculocidal Activity of Disinfectants

     - 이 방법은 결핵균 박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US EPA가 채택한 방법임. 이 방법은 

AOAC Use-Dilution test method를 변형시킨 방법임.

     ⑥ CEN/TC 216 ; Chemical Disinfectants and Antiseptics

     - 이 방법은 1980년도에 만들어졌으며 총 세 단계를 가짐. 1단계는 항균, 항곰팡이, 항

포자, 항바이러스 활성을 의도적인 상황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함. 2단계는 

(1) 현탁 실험을 통해 위의 항균, 항곰팡이, 항포자, 항바이러스 활성을 실제 적용 상

황을 재현한 실험실적 평가를 하며, (2) 추가 실험실적 실험이 포함된 경우 표면 실

l 얼어있는 저장 바이러스를 녹여 0.1ml 당 약 6 log10IU 의 역가를 가지게 함.

l 시판용이나 한 단계 소독제의 경우 5%의 유기물을 실험 바이러스에 첨가함.

l 기재된 농도로 희석한 소독제와 같은 부피의 완충 식염수 혹은 세포 배양 배지를 바이러스 

회복 대조로 준비함.

l 준비된 바이러스 접종액에 소독제 희석액과 바이러스 회복 대조액을 1:9 비율로 넣음.

l 접촉시간을 맞추고, 혼합 현탁액은 제시된 중화제를 이용해 중화시킴.

l 희석했던 소독제를 중화시키고 세포독성 대조용으로 준비함. 

l 세포독성 대조에서 상층액을 제거하고, 낮은 농도의 바이러스 현탁액을 접종해 중화제 대조

로 사용.

l 각 실험 및 대조 혼합액들은 단계희석을 한 후 단층 숙주 세포에 접종함. 배지를 넣어준 후 

바이러스와 세포에 맞는 적절한 시간동안 배양함.

l 배양 시간의 마지막, 표준 세포 배양 방법을 이용해 확인함

 - 각 웰은 현미경으로 관찰해 세포 변성 효과가 있는지 확인함. 세포독성 대조는 소독제의 

세포독성을 판단함.

 - Spearman-Karber 방법 등 적절한 통계학적 방법으로 감염 바이러스의 양을 확인함.

l 적어도 0.1ml 당 4 log10 IU가 바이러스 회복 대조에서 회복돼야 함.

l 중화시킨 소독제가 세포독성을 나타냈을 경우, 세포독성을 일으킨 농도보다 3 log10 만큼

의 감소를 보임.

l 배양시킨 결핵균 소결핵균을 21일간 배양함. 대장균과 같은 다른 세균에 비해 배양 기간이 

긴데, 이는 결핵균이 느리게 자라며 2배로 증식하는 시간이 12~24시간이기 때문임.

l 작은 실린더 모양의 스테인리스 스틸 테스트 표면인 페니실린더 위에 건조시킴.

l 실험에 ‘유기물’을 포함한다면 배양 시 동물 혈청과 같은 유기 물질을 소독제를 적용하

기 전에 넣어줌.

l 각 페니실린더 케리어는 세균 배양액에 담구어짐. 한 실험 당 10개의 케리어가 요구됨.

l 케리어를 건조시킴.

l 모두 마르면 오염된 실험용 케리어는 10ml의 소독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위치시킨 후 특

정한 접촉시간동안 반응시킴.

l 접촉시간이 끝나면 실험용 케리어는 갂각 액체 중화제/배양액이 있는 멸균된 튜브에 넣고 

60일간 배양시킴.

l 배양이 끝난 후 표적 미생물의 성장이 보인 튜브를 기록함

l 10개의 케리어가 모두 세균이 자라지 않아야 하며 60일 후에도 자라지 않을 경우 추가 30

일을 더 배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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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시행해 사용하는 상황을 더욱 잘 재현해 평가함. 3단계는 사용자에게 교육을 한 

후 현장 실증하는 단계임.

     ⑦ 미국 EPA 810.2200 ; 소독제의 환경 표면에서 살바이러스 효능 평가 가이드라인

     - 살바이러스능 증명: 단단한 표면(Petri dish, glass carrier 또는 적절한 실험 표면)에 

바이러스를 말린 후 소독제의 지침에 따라 적용함.

     - 실험 방법 : ASTM 1053 실험법 – 살아있지 않은 환경 표면에서의 살 바이러스제의 

효능평가 방법을 따를 것. 

     - 실험 대상 : 바이러스 접종시 세포주가 CPE를 나타낼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할 

것.2 뱃지의 상품을 테스트 할 것. / 한 뱃지당 2개의 carrier를 이용할 

것.

     - 바이러스 농도 : 바이러스는 최소 회수 역가가 적어도 ≥ 10^4.8 가 되어야 함. 

     - 실험 결과 10^3 이상의 살 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면 소독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

함.

     - 확인 실험 : 가장 저항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함.

     - 모든 소독제의 Contact time 기준은 10분 미만으로 함.

   마. 차단방역 매뉴얼 효과 검증 모델 세팅

    1) 소독 장치 효과 검증의 필요성

     - 차단방역 매뉴얼은 농장의 방역 전반에 대한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뉴

얼 전반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차단방역 매뉴얼의 다양한 영역 중 외부와 내부의 차단이 이

루어지는 농장 출입구의 방역시설을 대표 지점으로 설정하여 그 소독 효능에 대한 시

험을 통해 매뉴얼의 성공적 적용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현재 시중에는 차단방역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독 시설 및 소독 제제가 사용되고 있으

나 소독제에 대한 효력평가 기준만 존재할 뿐, 각 방역 시설에 대한 효력평가 기준은 

마련되어있지 않고 평가 기관 역시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를 통해 소독 시설에 대한 효능 평가 방법 및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

어 구체화될 수 있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축종별 농가별 방역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 효과 검증 모델 설정

     - 현재 국내에서 소독제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주로 현탁액시험법(suspension test)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현탁액시험법은 적절한 미생물에 대해 유기물질, 물의 경도, 접촉시간, 처리온도 등 

실제 사용조건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는데에 유용함.

     - 하지만 일부 세균 및 바이러스는 손이나 작업복, 용기 표면 등에 부착되면 수시간에서 

수일간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착 병원체는 부유 병원체에 비해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소독 효능 역시 부착면 재질에 따라 차이를 보



- 37 -

인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표면시험법

(surface test)를 응용하여 방역 장치에 대한 효능 평가를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현

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정·보완을 통하여 모델 세팅을 하고자 함.

     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용한 물품소독기기 (이온발생장치) 효력 테스트

      ① 시험방법

      (가) 바이러스 직접 분주 방식  

        - 시험물질을 가로 7cm x 세로 2.5cm 크기에 맞게 준비한 후 고압 멸균을 한다. 

        - 107.0TCID/ml의 농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시험물질에 각각 500ul씩 분주 후 

자연 건조 시킨다. 

        - 아크릴로 제작된 0.2m3챔버 가운데 위치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있는

시험물질을 놓는다. 

        - 시험물질을시간대별(1hr, 3hr, 6hr, 12hr, 24hr)로 아크릴 챔버안에서 이온발생장

치(12V, 0.04A)에 노출 시킨다. 

        - 대조군은 이온발생이 되지 않는 아크릴로 제작된 챔버에서 실험한다.

        - 시간대 별로 이온 발생기에 노출 시킨 시험물질을 MEM 세포배양용 배지를 이용

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회수한다. 

        - 회수한 샘플을 MEM 세포 배양용 배지를 이용하여 5-1,5-2,5-3~5-6로 희석하

여 배양한 Mardin-Darby canine kidney (MDCK) 형성된 tissue culture plate

에 희석배수당 well에 희석액을 각각 접종한다. 

        - 바이러스 접종 후 37℃ 인큐베이터에서 2일 배양 후 crystal violet을 이용하여 세

포단층 염색하여 plaque 수를 세고 plaque forming units per milliliter 

(PFU/ml)로 나타낸다. (Plaque assay)

      (나) 바이러스 스프레이 분사 방식

        - 시험물질을 가로 7cm x 세로 2.5cm 크기에 맞게 준비한 후 고압 멸균을 한다. 

        - 107.0TCID/ml의 농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시험물질에 스프레이로 분사 후 자

연 건조 시킨다. 

        - 아크릴로 제작된 0.2m3챔버 가운데 위치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있는

시험물질을 놓는다. 

        - 시험물질을시간대별(1hr, 3hr, 6hr, 12hr)로 아크릴 챔버안에서 이온발생장치

(12V, 0.04A)에 노출 시킨다. 

        - 대조군은 이온발생이 되지 않는 아크릴로 제작된 챔버에서 실험한다.

        - 시간대 별로 이온 발생기에 노출 시킨 시험물질을 MEM 세포배양용 배지를 이용

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회수한다. 

        - 회수한 샘플을 MEM 세포 배양용 배지를 이용하여 5-1,5-2,5-3~5-6로 희석하

여 배양한 Mardin-Darby canine kidney (MDCK) 형성된 tissue culture plate

에 희석배수당 well에 희석액을 각각 접종한다. 

        - 바이러스 접종 후 37℃ 인큐베이터에서 2일 배양 후crystal violet을 이용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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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단층 염색하여 plaque 수를 세고 plaque forming units per milliliter 

(PFU/ml)로 나타낸다. (Plaque assay)

      ② 시험결과

<그림8 분사 방식 시간대별 plaque assay 결과>

<그림9 분주 방식 시간대별 plaque assa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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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고찰

      -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3종(헝겊, 고무, 유리)의 시험물질에 분주 및 스프

레이 분무하여 자연건조 시킨 샘플을 이온발생장치가 설치된 챔버 안에서 이온에 노

출시킨 후 시간대별로 시험물질을 회수하여 시험물질에 잔존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역가를 PFU/ml로 표현하였음.

      - 시험물질의 특성에 따라 잔존 바이러스의 회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3종의 시험물질을 이온발생장치가 설치된 챔버 안에서 이온에 노출시킨 결과, 노출시

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헝겊, 고무, 유리 모두에서 바이러스 사멸효과

가 확인되었음.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직접 분주하였을 경우, 건조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었으며

(약 1시간), 바이러스 회수량이 많았음.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스프레이로 분사하였을 경우, 건조 시간이 매우 단축되었으나

(10분 이내), 바이러스 회수량이 적었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농장 방역시설에 대한 효능 평가 시 회수량이 

많은 분주 방식을 사용함과 동시에 분주량 및 시험 물질의 규격화 및 간소화를 통하

여 정확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계획임.

     4) 미국 EPA 기준인 Disk Carrier Test를 모델로 활용한 방역 시설 효능 평가법 정립

      - 본 연구진은 EPA의 표면 시험법(Surface Test) 이용 소독제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농장 방역 시설의 평가에 사용할 Disk carrier test 방식을 고안하고, 해당 방식의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을 위한 선행실험을 수행하였음.

      - 각각의 disk 에 바이러스를 완전 건조시킨 후, 실험실에서 농장까지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Disk 건조 후 장시간동안 소독제의 효능을 표현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회수되는지에 대해 평가하였음. 

      - 소독제가 효과가 있다(log103~4 이상 감소)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조군에서 최소 

105  EID50 이상의 바이러스가 회수되어야함.

      - 선행 실험을 위해 Stainless steel을 아래 도면과 같이 절단하여 Disk를 제작하였으

며, A/PR/8/34(H1N1) 바이러스 10^9 EID50 가 포함되어 있는 계란 요막강액 100

㎕을 Disk 위에 접종한 뒤 Biosafety cabinet 안에서 자연건조시킴. 

  

  <그림10 Disk 도면(좌), Disk 실물(중간), Disk 위의 건조된 접종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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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후에는 4℃ 냉장 상태로 Disk를 보관하였으며, 접종 후 2시간, 6시간, 10시간, 

24시간에 MEM 배지를 이용하여 Disk로부터 바이러스를 회수한 뒤, 그 역가를 10

일령 발육란을 이용해 계산하였음.

<그림11 Disk 회수 시간별 바이러스 재분리 양>

      - 실험 결과 Disk에 접종액 100ul를 접종하고 난 뒤, 완전 건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정도 소요됐으며, 시간대 별 바이러스 재분리 실험 결과, 재분리 양은 초기 10

시간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였지만 그 후 24시간까지는 10^6 

EID50/ml의 높은 회수 역가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음.

      - 본 실험을 통해서 정립된 Disk Carrier Test 방식을 간략히 요약하면, 

         ① 방역 현장에 방문하기 전날 Disk를 제조하여 완전 건조 후 냉장 보관함.

         ② 차량용 냉장고(4℃)를 이용하여 Disk를 농장까지 이송.

         ③ 방역 시설에 Disk를 적용시키고, 동시에 Control Disk도 MEM 배지를 이용하여 

회수함.

         ④ 실험실 이동 후 종란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 역가 측정하고,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

이를 비교하여 Reduction Factor(=대조군의 역가 – 시험군의 역가)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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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색전이센서 물질 개발

    

    1) Sulfonamide 유도체를 활용한 phosphate 검출 색전이 센서 물질 개발

     

     가) 개발 개요

      - 구제역 및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되지만, 그 중에서도 축

산물의 이동 또는 축산 농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동에 의한 전염이 심각함.

      - 이러한 이동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각 이동체의 오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검역이 이루어 져야 효과적 대비가 가능함.

      - 하지만 현재는 정밀한 장비를 통한 장시간에 걸친 검출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이

동에 의한 전염을 실시간으로 막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본 과제에서는 장비의 도움 없이 간단한 스프레이 방법으로 현장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오염물의 유무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색전이 센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음.

      -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다양한 이동체에서 오염원을 실시간으로 검출 가능하므로, 효

과적인 검역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됨. 

     나) Sulfonamide 유도체 (BSA) 개발

      - BSA 유도체 안에 zinc dipicolylamine unit이 phosphate 또는 ATP를 위한 

receptor 역할을 함.

      - phenylazo 그룹 부분이 가시적인 색변화를 도와줌.

  그림12 Sulfonamide 유도체 (BSA) 합성

     - 4-(4-Dimethylamino-phenylazo)-benzenesulfonyl chloride와 Dipicolylamine을 

몰 비율 1:1로 THF에서 0℃에서 9시간 반응 시킨 후 ZnClO4.6H2O와 반응시킴.

     - 아세토나이트릴 용매에 색전이 물질을 첨가한 후 소량의 검출 물질을 첨가하여 색변환 

관찰함.

     - 검출 물질과 색전이 센서 물질을 혼합한 후 색변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함.

     - 가시적으로 확실한 구별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30초) 내에 색변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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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용액 상에서 ATP와 KH3PO4 검출 색전이 센서 물질의 색변환

     다) AMB 물질 개발

     - 산성 조건 하에 phosphate와 AMB가 반응한 후 환원시키면 청색으로 색변화가 일어

남.

     - 고체상에서 색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필터 페이퍼 위에 검출 물질을 건조 시킨 후 실험

함.

     - 농도별로 검출 물질이 준비된 샘플에 AMB 용액을 도포한 후 색변화를 관찰함.

     - 검출 물질과 색전이 센서 물질이 반응 후 색변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함.

     - 가시적으로 확실한 구별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30초) 내에 색변환이 가능함. 

그림14 고체 상에서 KH3PO4의 농도에 따른 색변환 

    2) Phosphotungstate을 이용한 uric acid 검출 색전이 센서 물질 개발

     가) PTA 물질 개발

      - 이 방법은 알카리 조건 하에 uric acid와 PTA가 보다 확실하게 반응함.

그림15 농도별 검출 물질과 PTA의 반응 후 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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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출 물질을 농도별로 필터 페이퍼 위에 건조 시킨 후 PTA를 도포하여 색변화를 관

찰함.

      - 검출 물질과 색전이 센서 물질이 반응 후 색변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함.

      - 가시적으로 확실한 구별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30초) 내에 색변환이 가능함. 

     나) TMB 물질 개발

      - PTA와 유사하게 알카리 분위기에서 검출 가능함을 확인

그림16 농도별 검출 물질과 TMB의 반응 후 색변화

      - 검출 물질을 농도별로 필터 페이퍼 위에 건조 시킨 후 TMB를 도포하여 색변화를 관

찰함.

      - 검출 물질과 색전이 센서 물질이 반응 후 색변환이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함.

      - 가시적으로 확실한 구별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3분) 내에 색변환이 가능함. 

 

    다) OPD 물질 개발

      - 이 방법은 NaClO를 사용하여 uric acid와 OPD가 보다 확실하게 반응함.

그림17 최적화된 조건으로 대면적에서 요산 검출에 따른 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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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년도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가. 농장 별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1)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농가 선정

     - 개발한 매뉴얼을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농가를 다음과 같이 축종별로 선정

하였음.

     - 종계 3개소, 산란계 5개소, 육계 3개소, 오리 3개소, 돼지 3개소 총 17개 농가를 선

정하여 개발된 차단방역 매뉴얼을 배부하였고, 매뉴얼 상의 중점관리요소에 대한 수행

요령을 각 농장의 특성에 맞게 교육지도 하였음.

    <표11 매뉴얼 적용 농가 선정>

     - 매뉴얼 적용 전 각 농장의 방역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년도에 확립한 방

역 시설 효능 평가를 위한 Disk Carrier Test를 이용하여 각 농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방역시설(차량 및 대인)에 대한 효능 평가를 진행하였음.

    2) 매뉴얼 현장 적용 전 차단방역 시설의 효능 평가 방법

     - 각 농장의 차단방역시설 중 차량과 대인소독시설에 실험실에서 준비한 바이러스 및 세

균 평가용 Disk를 설치하였음. 

     - 대인소독시설이 없는 곳의 경우 차량소독시설의 평가만 진행하였으며, 각 소독시설의 

작동 이후 약 1분 후 Disk를 준비해간 회수용액에 담아 회수, 실험실 복귀 후 회수액 

상의 바이러스 및 세균 역가를 측정하였음.

     - Disk 중 하나는 대조군으로써 현장에서 소독시설 평가와 동일한 시점에 회수용액에 

회수하였고, 역시 실험식 복귀 이후 바이러스 및 세균 역가를 측정하였음.

     - 대조군과 실험군의 역가 차이를 측정하여 각 소독 시설의 효능을 표현하였음.

     - 본 실험에서 사용한 Disk Carrier Test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축 종 농가명 지역 비고
1

종계
종계A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대인

2 종계B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대인
3 종계C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대인
4

산란계
산란계A 농장 세종시 소정면 차량, 대인

5 산란계B 농장 경북 칠곡군 차량, 대인
7 산란계C 농장 경북 상주시 차량, 대인
7

육계
육계A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8 육계B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9 육계C 농장 충남 청양군 차량
10

오리
오리A 농장 전북 부안군 차량

11 오리B 농장 전북 부안군 차량
12 오리C 농장 전북 부안군 차량
13

돼지
돼지A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대인

14 돼지B 농장 충남 홍성군 차량
15 돼지C 농장 충남 홍성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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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경 1cm의 스테인레스 스틸 Disk를 멸균함.

<그림18 Disk carrier test 에 쓰이는 Disk 예시>

     ② 바이러스용 Disk의 경우, 10^9.0 EID50/ml 농도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PR/8/34) 가 포함된 요막강액 100ul를 점적하고, 세균용 Disk의 경우, 10^9.0 

CFU/ml 농도의 유산균 (L.plantarum) 이 포함된 MRS Broth 100ul를 점적한 뒤, 

클린벤치 안에서 완전 건조함.

     ③ 농가 방문 후, 평가하고자 하는 소독 장치 앞에서 각각의 Disk(바이러스용, 세균용)를 

Petri dish 중앙에 놓고 소독장치의 유효범위 안에 위치하도록 함.

     ④ 소독 장치 가동 후 5분간 반응

     ⑤ 각각 2ml의 회수용액 (바이러스 : MEM Cell culture medium, 세균 : PBS)이 담긴 

15ml cornical tube에 Disk 회수 후 흔들어서 수거함. 이 때, 평가 대상 Disk 외에 

Control용 Disk도 동시에 수거함.

     ⑥ 실험실로 이동 중에는 냉장상태를 유지시키며 이동함.

     ⑦ 실험실 이동 후 수거된 용액을 연속 10진 희석시키고, 희석된 용액은 살아남은 미생

물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배양시킴. (바이러스 : SPF 종란, 세균 : MRS 고체 배

지)

     ⑧ Disk 별 회수액의 역가를 확인 후, Control과 비교하여 감소율을 측정함.

<그림19 Disk Carrier Test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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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종계 농장 차단방역 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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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시설 사진>

<그림22 육계 농장 차단방역 시설 사진>

<그림23 오리 농장 차단방역 시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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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돼지 농장 차단방역 시설 사진>

     3) 매뉴얼 현장 적용 전 차단방역 시설의 효능 평가 결과

      - 각 농장에 설치된 차단방역시설의 효능을 평가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림25 종계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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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종계농장 대인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그림27 산란계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그림28 산란계농장 대인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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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육계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그림30 오리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그림31 돼지농장 차량 및 대인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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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종별 선정 농가를 대상으로 매뉴얼 적용 전 차단방역 시설의 효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종계 농가의 경우, 3곳 중 2곳에서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할 때 차량방역시설의 효능

이 유효(Log103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대인방역시설의 경우,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산란계 농가의 경우, 3개 농가 모두 차량소독시설과 대인소독시설 모두에서 효능이 

확인되지 않았음. 

      - 육계 및 오리 농가의 경우, 대인소독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한 곳도 없었으며, 차량소

독시설의 효능 역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돼지 농가의 경우, 3곳 중 2곳에서 대인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차량소

독시설의 효능 역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장에서 차단방역 매뉴얼 배부 및 교육 과정 중에 확인한 문제점으로는,

         ① 일부 농장주는 방역시설의 작동방법 및 사용 소독제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답

변을 하였으며,

         ② 대부분 한가지 소독제를 고정적으로 유효희석배수에 맞춰 사용하기 보다는 관에

서 나눠준 소독제를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사용하며, 희석배수 변경은 따로 하

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③ 사용 중인 소독제 중 일부는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깝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었음.

       - 효능 평가 결과 우수한 효과를 확인한 종계B, C 농가의 차량 방역 시설의 경우, 차

량 소독 시설이 완전 밀폐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사료 및 종란 이송 차량과 같

은 대형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4m 정도의 소독조에 소독액이 채

워져 있었음. 분무되는 소독액의 경우, 4급 암모늄과 글루타알데하이드 합제계열의 

소독액을 부표상의 유기물 조건보다 2배 더 높은 농도로 사용하고 있었음.

     4) 매뉴얼 현장 적용 후 차단방역 시설의 효능 평가 결과

      - 15개 현장 적용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매뉴얼의 배부 및 교육지도를 실시

한 후, 농장별 차단방역 시설의 효능 평가 결과를 고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

였음.

     <그림32 차단방역 매뉴얼 배부 및 교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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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 농장주의 개선의지가 높은 3개 농가를 대상으로 매뉴얼의 적확한 사용을 바탕

으로 한 차단방역 시설 효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표12 매뉴얼 적용 후 평가 대상 농가 선정>

      - 대인방역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농장에서 인체 적용이 가능한 4급 암모늄 혹은 구연

산, 오존 등을 에어샤워 기능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지만,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는 부

분이기 때문에 희석 배수의 조절 및 소독제 변경 등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재평가에서는 제외하였음.

<그림33 종계A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그림34 산란계C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구분 축 종 농가명 지역 비고
1 종계 종계A 농장 충남 보령시 차량
7 산란계 산란계C 농장 경북 상주시 차량
9 육계 육계C 농장 충남 청양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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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육계C농장 차량소독시설 효능 평가 결과>

      - 차단방역 매뉴얼의 적용 후, 농장 별 차량방역시설의 효능을 평가해본 결과,

      -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할 때, 종계A 농가는 감소율이 2.5에서 4로, 산란계C 농가는 

감소율이 0.2에서 4로, 육계C 농가는 감소율이 1.12에서 2.85로 증가하여 시설의 

소독 효능이 적게는 50배에서 많게는 6,000배 가량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소독 효능 개선에 영향을 미친 차단방역 매뉴얼은 유효기간 내의 소독제 교체 (K사, 

4급암모늄+알데하이드 합제) 및 소독 시설 희석배수 설정 변경(100~200배) 등이

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의 전실 사용 실태, 발판 소독조의 소독액 청결도 등 주요 지점의 관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5) 고찰

      - 본 연구에서는 평가용 세균 균주로 Lactobacillus plantarum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균주는 매뉴얼 적용 전 후 모든 실험을 통틀어 3 이상의 감소율이 확인되지 않았음. 

본 연구진은 평가 과정 중의 예상치 못한 농장 내 오염 등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Generally Recognized as Safe : GRAS) 유산균 중 1종을 평

가용 균주로 선정하여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문헌조사 결과 

L.plantarum의 경우 유산균 중에서도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이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S. Arioli et al. / International Journal of Food Microbiology 163 

(2013)) 따라서 향후 세균용 Disk Carrier Test를 진행할 시에는 효능 평가에 용

이하면서도 위험성이 낮은 균주를 선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육계C 농장의 차량방역시설의 경우, Disk Carrier Test를 이용한 효능평가 결과에서

는 2.8의 바이러스 감소율을 보였으나, 차량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액 자체를 회수

하여 실험실적 조건에서 검역본부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따른 방법(현탁액 테스트)

으로 효력시험을 수행한 결과 경수 조건에서는 2배 희석액(감소율 : 5.7), 유기물 조

건에서는 원액(감소율 : 6.1)에서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즉, 해당 시

설의 소독액은 희석배수 자체는 현행 소독제 효력시험 기준 부표상의 유기물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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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히 맞춰져있지만, 방역 시설을 통해 분사되면서 실제로 표현되는 효능(Disk 

Carrier Test)은 일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13 육계C 차량소독시설 분사액 효력시험평가 결과(Suspension Test)>

  

   나. 농장별 차단방역 매뉴얼 확립

    1) 차단방역 매뉴얼 보완 및 고도화

     - 본 연구진이 개발한 농장별 차단방역 매뉴얼을 3개 축종별 농가에서 현장 검증한 결

과, 적용 전과 비교하였을 때 방역 시설의 효능이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음. 이를 통해 

소독 시설의 적절한 운용과 평가가 전체 차단방역 관리에서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였

고, 이를 매뉴얼에 반영하였음.

     -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간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소독제 선택과 사용 

요령 리플렛”을 부록으로 수록하여 겨울철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이나 농장 상황

별 소독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차단방역 동영상 제작

     - 본 연구진이 개발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소독제 선택 및 소독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

작하였음. 동영상은 아래 다섯가지를 학습목표로 선정하여 각각에 대한 내용을 개념정

리 및 사례와 함께 설명하였음.

      ① 계절에 맞는 소독제 선택

      ② 농장 환경에 맞는 소독제 선택

      ③ 농장 시설에 대한 올바른 소독 요령

      ④ 출입 차량에 대한 올바른 소독 요령

      ⑤ 농장 출입자에 대한 올바른 소독요령

     - 해당 동영상은 다른 전염성 질병보다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하였으

며, 향후 구제역 등 기타 질병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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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차단방역 교육용 동영상 제작>   

   다. 차단방역 매뉴얼의 현장 보급 방안 제시

    - 미국은 지난 2014, 2015년 대규모 AI 발생으로 인한 5천만 마리 살처분 사태 이후 

미농무성을 중심으로 “Defend the Flock Resource Center”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animalhealth/animal-disease-informat

ion/avian/defend-the-flock-program/dtf-resources) 를 설립한 바 있음.

    - 해당 홈페이지는 농장주와 수의사, 주 정부 관리자, 과학자 및 산업 전문가들로부터 다

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된 체크리스트, 가이드북, 영상자료 및 기타 다양한 툴을 구

비하였음.

    - 특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가까운 농장주들 및 농장 구성원들과 차단 방역 관련 동영

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웨비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미국 전역에 지역적

으로 산재된 농장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음.

    - 이러한 해외사례는 국민들의 IT 접근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기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라. 손쉽게 적용 가능한 차단방역 시설 제시

    -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을 구분하고 각 지역 이동 시 소독을 적용한

다는 등 차단방역의 기본 원칙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기존 

농가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1) 차로와 보행로의 구분

     - 아래 왼쪽 사진은 빈 소독제 통과 끈을 이용하여 도로를 차로와 보행로로 구분한 사진임. 

해당 농장의 사람들은 농장 출입시 반드시 분획의 안쪽으로만 출입을 하고 있으며,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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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독 역시 분획 안쪽에 집중하여 수행하였음. 농장 내 병원체 유입의 주요 원인이 작

업자의 신발을 통한 전파임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시도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효

과적으로 오염지역과 청정지역의 구분이라는 차단방역의 기본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이라고 생각됨.

    2) 소독로의 설치

     -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인도의 중앙 부위에 벽돌을 이용하여 길을 만들고, 길에 흡습력

이 좋은 천을 깔아 놓은 후, 천 위에 소독제를 항시 적셔놓아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

들이 반드시 소독제가 깔린 길을 걷도록 설계해 두었음. 일반적으로 농장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는 발판소독조에 대한 관리 외에 농장으로 향하는 길

목에 이러한 소독로까지 설치해둔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높은 차단방역 효과

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림37 쉽게 적용 가능한 차단방역 시설

(좌: 빈 소독제통과 끈을 이용한 보행로 구분, 우: 소독제 적신 천을 깔아논 보행로)>

    3) 전실 내 펜스 설치 (농촌진흥청 제시 모델)

    - 농진청에서 제시한 전실 모델에 따르면 전실 내부에 약 60cm 정도의 벤치형 펜스를 설치

함으로써 농장 안팎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구분됨과 동시에 벤치에 앉아서 내외부에서 사

용하는 신발을 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일선 농가에서 장화 교체의 번거로움으

로 인해 출입자 신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전실 내 벤치

형 펜스의 설치만으로도 농장 차단방역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그림38 전실 내 벤치 설치를 통한 방역 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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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색전이센서의 현장 적용

   1) 현장 적용할 색전이센서의 선정

    - 1차년도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4종의 색전이센서 중 시료 대량 확보 가능성 및 현장 

적용 시 색변환의 가시성 등을 바탕으로 PTA(Phosphotungstate)를 시제품 제작용 염

료로 선정함.

    - PTA는 알칼리 조건(예 : NaOH 분사)하에서 계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요산과 반응하

여 무색에서 적갈색(저알칼리 조건) 혹은 진청색(고알칼리 조건)으로 색변환이 이루어

지는 염료물질임.

   2) 실험실내 시험

    - 건국대학교 조류질병학 실험실 내에서 사육 중인 SPF 닭의 계분을 이용하여 PTA 색

전이센서의 검출한계를 시험하였음.

    - 우선 SPF 닭의 계분을 PBS를 이용하여 1/16, 1/32, 1/64, 1/128 배(w/v) 희석한 

뒤, NaOH 0.1M(저알칼리 조건) 과 NaOH 1M(고알칼리 조건)을 각각 첨가하였음.

    - 각각의 용액에 PTA 색전이센서를 첨가하고 색변환을 관찰한 결과, 저알칼리 조건에서

는 1/16배 계분희석액까지 적갈색으로 변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알칼리 조건에서

는 1/16배 계분희석액까지 진청색으로 변환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저알칼리 조건에서도 적갈색으로 확연한 색변환이 관찰되었으나, 해당 색이 계분의 색

과 유사하여 현장 적용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고

알칼리 조건(NaOH 0.1M)으로 수행하기로 하였음. 

<그림39 알칼리 조건별 PTA 색전이 센서의 색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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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색전이센서의 현장 적용 시험

     ① 차량 세척 여부 확인 시험      

      - 승용차의 전면 본네트를 이분하여 양쪽에 동일한 양의 계분 희석액을 도포한 뒤 완전 

건조시켰음.

      - 건조 후, 한쪽 면에만 세척을 수행하고 세척 이후 양쪽 면에 각각 동일한 양의 1M 

NaOH와 PTA 색전이센서를 분사하였음.

      - 색변환 확인 결과, 계분희석액에 대한 세척이 수행되지 않은 면의 경우 계분의 Uric 

acid와 PTA 색전이센서의 반응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청색의 색변환이 일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40 세척 여부에 따른 색전이센서(PTA) 적용 결과 

(좌측 : PTA 분사 전, 우측 : PTA 분사 후)>

     ② 양계 농가 계분 세척 여부 확인 시험

      - 충남 보령시 소재 양계 농가에 방문하여 본 색전이센서의 실제 농가 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해당 농가는 계분 반출이 끝난 후, 계사 내 세척이 완료된 상태였음.

      - 소독 시행 전 계사에 진입하여, 계분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사 내부에 색전

이센서를 적용한 뒤 그 결과를 확인하였음.

      - 농가 적용 결과, 세척 후 계분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곳의 경우, 계분의 Uric Acid

와 PTA 색전이센서의 반응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푸른색의 색변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59 -

<그림41 농장 내부 기둥 색전이센서 분사 장면>

<그림42 계사 내 기둥에 색전이센서 적용 전·후 비교 

(좌측부터 : 색전이센서 적용 전, 기둥 상단 적용 직후, 

상단적용 30초 후, 하단 추가 적용 직후)>

<그림43 계사 내 바닥에 색전이센서 적용 전·후 비교(좌측 : 적용 전, 우측 : 적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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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1. 1차년도

 2. 2차년도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달성도

주관

(서울대

학교)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소, 돼지, 산란계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작성

국내 발생 구제역 역학 조사 및 사육실태 

분석
5% 100%

해외 차단방역 시설 및 매뉴얼 비교 및 분석 5% 100%

소, 돼지, 산란계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20% 100%

해외 소독제 효과 검증 실험 모델 문헌 조사 5% 100%

협동1

(삼화원

종)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종계, 육계, 오리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작성

국내 발생 고병원성 AI 역학 조사결과 및 

사육실태 분석
5% 100%

해외 차단방역 시설 및 매뉴얼 비교 및 분석 5% 100%

종계, 육계, 오리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개발 20% 100%

협동2

(한양대

학교)

색전이 센서용 염료 

선정 및 합성

Sulfonamide 유도체를 활용한 
phosphate 검출 색전이 센서 물질 

개발

10% 100%

Phosphotungstate을 이용한 uric acid 
검출 색전이 센서 물질 개발

10% 100%

위탁

(건국대

학교)

차단방역 매뉴얼 효과 

검증 실험 모델 개발
차단방역 매뉴얼 효과 검증 모델 세팅 15% 100%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가중치 달성도

주관

(서울대

학교)

소, 돼지, 산란계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소, 돼지, 산란계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15% 100%

소, 돼지, 산란계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확립 

및 정책제안
10% 100%

협동1

(삼화원

종)

종계, 육계, 오리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종계, 육계, 오리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및 평가
15% 100%

종계, 육계, 오리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확립 10% 100%

협동2

(한양대

학교)

염 첨가제 선정 및 

염료 조성 최적화

염 첨가제에 따른 색변화 및 반응성 

최적화, 조성 농도 최적화
10% 100%

시제품 제작 및 실제 현장 적용 시험 10% 100%

위탁

(건국대

학교)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후 효과 

검증

차단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 후 효과 검증 15% 100%

소독 대상별 적용 가능 소독제 및 

차단방역 시설 제시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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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과지표

 제2절.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 SCI 논문의 경우 현재 “Cooperative SERS Enhancement in Au Nanorod/SiO2 

Nanoparticle Solutions”이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에 

Submission 하여 현재 Revision 이 진행 중이며, 색전이센서 개발 관련 내용으로 비

SCI 논문 1건을 작성하여 2월말 투고 예정임.

성과
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

실시

(이전)

사업화

기

술

인

증

학술성과

교

육

지

도

인

력

양

성

정책

활용·홍

보

기

타

(

타 

연

구 

활

용 

등)

특

허

출

원

특

허

등

록

품

종

등

록

건

수

기

술

료

제

품

화

매

출

액

수

출

액

고

용

창

출

투

자

유

치

논문
논

문

평

균 

IF

학

술

발

표

정

책

활

용

홍

보

전

시

SC

I

비

SC

I

단위 건 건 건 건

백

만

원

백

만

원

백

만

원

백

만

원

명

백

만

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가중치 20 20 20 40

최종목표 1 1 1 1 1 1

1
차
년
도

목
표
실
적

2
차
년
도

목
표

1 1 1 1

실
적

1 1 5 1

종료 
1차년도

종료 
2차년도

1 1

종료 
3차년도

종료 
4차년도

종료 
5차년도

소 계 1 1

목 표 1 1 1 1 1 1
실 적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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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제 1 절. 기술적 측면

  - 본 연구과제를 통해서 수립된 차단방역 매뉴얼은 방역 및 소독시설의 관리 효율 상승 및 방역 

효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과제에서 세척효능의 평가를 위해 개발하는 유기물 검출 방법은 차량 및 농장의 세척 

상태의 현장형 평가방식으로 생각되며 향후 축산관련 업체 및 정부의 방역 모니터링 사업에서 

세척 상태 평가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저가의 고감도 색변환 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한 상품화로 세계의 바이오 센서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환경색전이 센서의 상업화는 기존 환경센서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순히 환경용으로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의약용과 같은 더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의 전환도 가능하리라 기대

  - 간편성, 실시간 분석, 저가격 등의 장점으로 정량분석까지는 어렵지만 현장에서정성분석

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1차 스크린용 환경센서로 충분히 시장 파급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

단.

  - 이상의 기대효과를 통하여 신진 연구인력을 창출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융복합기술을 바

탕으로한 환경색센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 2 절. 경제적·산업적 측면

  - 본 과제에서 수립된 차단방역 매뉴얼의 축종 별 적용은 AI,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추가 확산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국제 무역 경쟁력 강화와 국내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

모할 수 있음.

  - 또한, 향후 차단방역 매뉴얼의 적용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

적으로 실시할 경우 국가적인 차단방역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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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

※ 개요

 1) 차단방역이란?

  차단방역은 전염성 병원체의 농장 외부에서 내부로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농장 내 전파 위험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련의 관리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미생물(바이러스, 세균 

등)과 생물체(쥐, 야생조류 등)가 경계선을 넘어 농장으로 전파 또는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여 

가축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하

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차단방역 

매뉴얼이 개발되어 왔지만, 농장마다 주변 환경 및 상황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한 매뉴얼이 모든 농가에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단방역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각 농장에 맞는 맞춤형 차단방역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

겠다. 

 2) 질병의 전파 경로

  세부적인 차단방역 매뉴얼을 적용하기에 앞서 질병 원인체가 농장 내부로 전파될 수 있는 

경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차단방역은 이러한 질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업에서 가장 주요한 질병인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 주요 전파 경로는 다음과 같다.

  가. 공기전파

   바이러스를 포함한 입자가 호흡을 통해 전파되는 경로로서 이 경로를 통해 동일한 사육시

설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 혹은 가금 간의 전파, 근접한 사육시설에 사육되고 있는 가축 혹은 

가금 간의 전파가 이루어진다.

  나. 구강전파

   구강전파는 바이러스를 직접 섭취하였을 때 이루어지며 오염된 사료나 음수를 통해 전파되

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가축 혹은 가금이 병원체가 오염된 혹은 묻어있는 시설물을 쪼았

을 때도 전파될 수 있다.

  다. 직접 접촉 전파

   직접전파는 병원체에 오염된 다른 개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류인플루

엔자 등의 바이러스는 각각의 가금 개체가 서로 접촉할 때나 인근에 있을 때 가금의 혈액이

나 타액이 옮겨감으로써 전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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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간접 접촉 전파

   간접 접촉 전파는 비생물 매개체를 통한 전파 방식으로 이 매개체를 통해 위에서 소개한 

전파 방식인 공기전파, 구강전파 등이 이루어진다. 사육 시설에 존재하는 비생물 매개체의 

대표적인 예는 각종 도구, 의복, 장화, 차량, 케이지 등이고 이들 매개체가 바이러스 등의 병

원체에 오염되었을 때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다.

  마. 야생 동물을 통한 전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야생조류 혹은 야생맷돼지는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성 질병을 전파

하는 주요 경로이다. 병원체에 감염된 야생동물은 분변을 통해 병원체를 배설하고 이들 분변

과 사육되는 가축 혹은 가금이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이 분변을 

밟은 후 사육시설 내로 들어가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바. 설치류 혹은 벌레를 통한 전파

   쥐를 포함한 설치류와 농장에 존재하는 딱정벌레(Beetle), 닭진드기(Poultry mite) 등의 

벌레도 전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감염된 개체에 접촉하거나 이들의 배설물과 접촉한 

설치류나 벌레는 병원체에 오염되고 이들이 동일한 사육시설 내부의 개체나 다른 사육시설

의 개체에 병원체를 옮길 수 있다.

 3) 동선 파악

  차단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선 점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농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차량 등 모든 것에 대한 이동을 점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아래 5가지 사항은 실제 농장에서 동선을 파악하고 점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가. 농장과 사육시설의 경계에 대한 정의

   농장의 경계는 도로, 대지 경계선, 문, 펜스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반면 축사 및 계사 등 실

제 가축이 사육되는 사육시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므로 축사의 경계

는 지붕, 벽, 출입문, 통풍구, 환기홴 등과 같은 실제 내외부의 경계인 격리선으로 정의된다. 

축사에서 외부로 통하는 작은 틈이라도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염성 병원체 

등의 위험요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든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농장의 경계와 사육시설의 격리선을 넘는 모든 것의 동선에 대한 파악

   농장의 경계와 사육시설의 격리선을 넘는 것이라면 사람, 동물, 사료, 도구, 보급품, 설치류, 

벌레, 깔집, 환기를 위한 공기, 사람이 들고 출입하는 물품 등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기록 및 추적

   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느 경로를 통해 들어오며 그 경로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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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방역 수단이 강구되어 있고, 그 들이 나갈 때에는 어느 경로를 통하여 어떻게 나가며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모두 추적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라. 모든 동선에 대한 차단방역 관점에서 위해성 파악

   각각의 동선이 파악된다면 이후에는 각 동선이 가지는 차단방역적 위해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차단방역 계획에는 공짜는 없으며 실질적인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위해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때는 반드시 경제

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접근해야한다. 

  마. 파악된 위해성을 관리할 차단방역 계획의 개발과 시행

   각각의 동선에 대해 적용 가능한 차단방역 계획 중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 축산 시설 방문 후 진입 시 일정 기간의 휴지기 설정 및 준수

   나) 차량 및 도구에 대한 세척, 소독 지침

   다) 방역장화의 착용

   라) 손소독

   마) 방문기록의 유지

   바) 축산시설 출입시스템의 운용

 이러한 동선 통제를 위한 차단방역 조치사항은 적용하기 쉬워야하며,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만 

하도록(피해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들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한다. 특히 농장 출입구의 경우 한번 설계한 이후에는 변경에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최초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선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차단방역 지침 시행을 위한 도구(소독제 등)가 부족하거나 차단방역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인원의 출입 등은 차단방역 시행에 최대의 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

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표지판의 설치 등이 권장되고 신발을 갈아신는 사람

들이 최대한 편하게 해당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자의 설치 등도 필요하다. 

 차단방역에서 가장 확실하고 모든 농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매뉴얼

에서는 축종별 농장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능한 모든 동선에서,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각 농장에서는 각 농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차단방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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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1) 차단방역

 

  (가) 출입차량 통제 

   ① 목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목장업무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가급적 목장 이

외의 제 3의 장소에서 소독을 거친다.

   ② 목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량소독조 내에서 바퀴 소독과 분무를 통한 

차량 전체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입이 필요한 사료차량, 깔짚 수송차량 및 

기타 작업을 위한 화물차량으로 제한한다.

   ③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차량 바퀴가 1회전을 하여 바퀴 전체가 적셔질 수 있도록 채워

야 한다. 차량 바퀴의 1회전 넓이는 5톤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3m, 15톤 화물 차량의 

경우에는 3.5m이다.

   ④ 차량소독조는 주 2회 교체해야 하며, 소독액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한

다.

   ⑤ 차량소독조의 소독액 교체 내역과 차량의 출입 사항은 소독 기록부에 기록한다.

   ⑥ 우수가 유입되어 희석되었을 때에는 소독액 전체를 교체한다.

   ⑦ 차량소독조의 바닥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⑧ 목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목장인력이 조치할 수 없는 등의 반드시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방역을 위하여 하차하지 않는다.

   ⑨ 운전기사는 운전석 바닥을 포함한 차량 내부를 원예용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

독하여야 한다. 

   ⑩ 동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이 목장에 들어오는 경우 운반차가 축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축사 외부 격리된 장소에서 입식 및 출하를 한다.

   ⑪ 깔개 운반차량이 축사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며 약품이나 기타 물품 역시 축사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한다. 

   ⑫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발령으로 목장 출입제한 및 이동제한이 있는 경우는, 모든 차량이 

목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목장 외곽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료, 깔개, 약품, 기

타 물품을 수령하며, 목장 관리자가 철저히 소독 후 목장 안으로 반입한다.  

   ⑬ 소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한다.

 

  (나) 출입자 통제 

   ① 목장 관리자 외 외부인의 임의출입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수의

사, 수리업자, 컨설턴트 등은 목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목장 관리자와 함께 

출입한다.

   ② 목장 관리자 이외에 목장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출입자 기록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

록하여야 한다.

   ③ 축사 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료차량 기사, 화물차량 기사, 톱밥 운반차량 기사, 외

부 설비 점검자 등의 목장 출입자는 축사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④ 목장 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대인소독기에 소독 후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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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출입한다.

   ⑤ 방역실(대인소독실, 물품소독실)에 손 소독기를 설치한다.

   ⑥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목장 내로 들어온 모든 출입자는 가급적 동물이나 사료 및 기타 

농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⑦ 사용한 1회용 방역복은 목장에서 수거 및 지정된 장소에 폐기한다.

   ⑧ 아래의 경우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과거 14일 이내에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

      - 과거 7일 이내에 구제역 역학관련 농장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

      * 역학관련 농장 : 과거 7일 이내 발생농장을 출입한 가축, 차량,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 구제역 발생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지 5일 이내의 사람

      

  (다) 물품의 반입 

   ① 백신, 약품, 기타 물품 등을 축사 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

독을 거쳐야 하며, 소독실시 후 20분이 경과한 다음 목장 내로 진입한다.

   ② 물품 소독 시설은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자외선 등 등 조사되는 부위 이외에는 소

독 효과가 미비한 제품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타 목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원칙적으로 목장 간 이동을 금한다. 단, 타 목장에서 격리

되고 5일이 지난 후 정해진 소독 절차를 거친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2) 동물의 반입

 

  (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로부터의 감염을 

억제해야 한다. 다른 모든 감염 요소의 차단이 전제되어야 하며, 반입되는 동물이 감염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 동물을 외부에서 입식하는 목장에서는 입식 전 가축전염병에 대한 질병검사를 통해 음

성이 확인된 동물만을 반입한다.

   ① 검사대상 질병은 구제역, 브루셀라, 우결핵, 요네병, 소류코시스, 네오스포라, 소바이러스

성설사 등이다.

   ② 목장에 반입되기 전에 사전 질병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동물을 반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그렇지 않고 바로 목장으로 들어오는 경우 목장은 다른 동물들과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 1~2주간 계류시키면서 질병검사 및 필요한 예방백신이나 구충을 실시하고 건강

에 이상이 없는 개체만 해당 축사에 합사한다.            

 (3) 동물의 반출

  

  (가) 출하를 위하여 사전에 축사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동물을 이동하여, 가축운반차량이 축

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한다.

  (나) 반출 후에는 분뇨 제거→바닥 청소 및 소독→톱밥 깔기 및 소독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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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 및 소독

  (가) 축사 내부

   ① 축사 내 스탄쵼, 분리책, 사료급이기 및 각종 부착기구의 유기물질,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한다.

   ② 매일 사료통, 음수통 등은 깨끗이 비우고 세척한다.

   ③ 분뇨피트,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서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④ 분뇨를 처리한 후에는 축사 바닥에 대하여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⑤ 착유장 내 이동통로, 착유실, 원유저장탱크실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척을 철저히 한다.

   ⑥ 모든 축사의 입구에 발판소독조를 1개씩 비치한다.

   ⑦ 발판소독조는 장화의 목 부분까지 적실 수 있도록 약 12cm 높이로 소독액을 담는다.

   ⑧ 겨울철 저온소독이 가능하고 구제역 약효가 검증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제품설명서에서 

권장하는 희석배수를 준수한다.

   ⑨ 소독약이 유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⑩ 소독은 주 1회 실시하고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나) 축사 외부 

   ① 사료빈에 들어있는 사료의 오염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청소를 실시한다.

   ② 사료빈 주위, 축사 내 이동통로, 창고 등에 사료, 먼지, 이물질 등의 쌓임이 없도록 하여 

오염원 발생을 방지한다. 

   ③ 봄∼가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은 제초 작업과 쓰레기 더미 제거를 통하여 야

생조류, 설치류와 기타 야생동물의 서식 조건을 없애야 한다.

   ④ 목장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이나 철제 담장은 수시로 보수 및 유지한다.

   ⑤ 목장의 배수로는 배수가 잘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경우에는 배

수가 잘 되도록 조치한다.

   ⑥ 광역살포기나 분무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하여 매주 수

요일 1회 실시한다.

   ⑦ 질병의 위험이 고조될 경우 매일 실시할 수도 있다.

   ⑧ 소독은 주 1회 실시하고 소독일지에 기록한다.

 (5) 구서 및 방충 관리

  (가) 구서 프로그램

   ① 쥐구멍, 쥐 발자국 및 분변 등을 확인하여 쥐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마우스 

트랩이나 쥐 본드를 비치한다.

   ② 구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③ 구서 작업은 구서 보고서에 월 2회 기재하여 보관한다.

   ④ 필요할 경우 외부 방역 업체에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한다.

  

  (나) 방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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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목장 내외의 파리, 모기 및 날파리 등의 서식지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

인 살충작업 및 포충등을 설치한다.

   ② 축사 내부의 날파리 및 모기 방제 작업을 위해 안개분무기 또는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이용하여 살충작업을 실시한다.

   ③ 사료빈 점검, 사료빈 주변 청소 등을 통해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한다.

   ④ 축사 외부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분무소독이나 스윙포그를 이용

한 살충제 연막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필요할 경우 외부 방역 업체에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한다.

  (6) 야생동물 통제            

   (가) 목장 내에서 개나 고양이 등 타 축종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나) 야생 고양이, 떠돌이 개, 너구리 등의 야생 동물이 목장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며, 근

접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다) 산비둘기, 까마귀 등 야생조류가 축사 내로 날아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방조망을 설

치한다.     

  (7) 수질 관리 

   (가) 목장에 사용되는 물과 사택에서 사용되는 물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나)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미생물 등 위생 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축사 물탱크에 우수의 유입, 분진, 이물질 및 해충의 혼입을 없도록 한다.

   (라) 축사 물탱크는 월 1회 이상 완전히 비운 후, 내부 바닥과 벽을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닦아 낸 후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헹구어 낸다.

   (마) 필요 시 연 1∼2회씩 참고용으로 보건환경 연구원 또는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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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1) 차단방역

 

  (가) 출입차량 통제 

   ① 농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농장업무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차량은 가급적 농장 이

외의 제 3의 장소에서 소독을 거친다.

   ② 농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량소독조 내에서 바퀴 소독과 분무를 통한 

차량 전체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반드시 진입이 필요한 사료차량, 돼지 운송차량 및 

기타 작업을 위한 화물차량으로 제한한다.

   ③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차량 바퀴가 1회전을 하여 바퀴 전체가 적셔질 수 있도록 채워

야 한다. 차량 바퀴의 1회전 넓이는 5톤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3m, 15톤 화물 차량의 

경우에는 3.5m이다.

   ④ 차량소독조는 주 2회 교체해야 하며, 소독액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한

다.

   ⑤ 차량소독조의 소독액 교체 내역과 차량의 출입 사항은 소독 기록부에 기록한다.

   ⑥ 우수가 유입되어 희석되었을 때에는 소독액 전체를 교체한다.

   ⑦ 차량소독조의 바닥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⑧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농장인력이 조치할 수 없는 등의 반드시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방역을 위하여 하차하지 않는다.

   ⑨ 운전기사는 운전석 바닥을 포함한 차량 내부를 원예용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

독하여야 한다. 

   ⑩ 소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한다.

   

  (나) 출입자 통제 

   ① 농장 관리자 외 외부인의 임의출입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수의

사, 수리업자, 컨설턴트 등은 농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장 관리자와 함께 

출입한다.

   ②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출입자 기록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돈사 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료차량 기사, 화물차량 기사, 외부 설비 점검자 등의 

농장 출입자는 축사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④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없이 샤워를 실시한다.

   ⑤ 출입절차 및 샤워실 이용 절차에 대해 표지하여 탈의->샤워->환복(농장에서 제공하는 

의복 및 신발)의 순서를 준수하도록 한다.

   ⑥ 각 돈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장화를 착용한 후 발판 소독을 실시한다.

   ⑦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농장 내로 들어온 모든 출입자는 가급적 동물이나 사료 및 기타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

   ⑧ 아래의 경우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과거 14일 이내에 구제역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

      - 과거 7일 이내에 구제역 역학관련 농장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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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학관련 농장 : 과거 7일 이내 발생농장을 출입한 가축, 차량,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 구제역 발생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지 5일 이내의 사람

      

  (다) 물품의 반입 

   ① 백신, 약품, 기타 물품 등을 축사 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

독을 거쳐야 하며, 소독실시 후 20분이 경과한 다음 농장 내로 진입한다.

   ② 물품 소독 시설은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자외선 등 등 조사되는 부위 이외에는 소

독 효과가 미비한 제품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③ 반입 물품은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배달되어야 하고, 반입 횟수를 최소화한다.

   ④ 특히 생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의 반입을 금지한다.

  (라) 격리 후보돈사 운영

   ① 기존 돈사와 구분된 격리시설을 농장 울타리 바깥에 설치한다.

   ② 격리 시설 전담관리자를 운용하거나 일과 마지막에 관리하도록 한다.

   ③ 후보돈 구입 시 도입 농장으로부터 개체별 질병검사 및 위생관리기록과 백신기록 등 관

련 서류를 확보하고 검토한 후 입사시키도록 한다. 

   ③ 구입된 개체는 약 3주간 격리 관찰하고 환경 적응 후, 기존 사육 돈군에 편입하도록 한

다.

   

  (마) 양질의 정액 확보

   ①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정액증명서가 구비된 정액을 구입한다.

   ② AI 센터의 질병검사성적서를 확보한다.

   ③ 수정용 비닐장갑, 플라스틱 주입기의 청결을 유지한다.

   ④ 1두 1회 사용의 원칙을 지킨다.

 (2) 돼지 상하차 절차

 

  (가) 차량의 진입

   ① 진입하는 모든 운송 차량은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② 같은 차량으로 1일 2회 출하는 절대 금지한다.

  (나) 출하대(상하차 시설)의 위치

   ① 출하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을 금지한다.

   ② 출하대를 농장 울타리 외부에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옮겨 싣도록 한다.

   ③ 농장 내부의 돼지 유도로가 외부의 출하시설까지 연결되도록 하며, 한번 나간 돼지는 돌

아와선 안된다.

 (3) 청소 및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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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돈사 내부

   ① 돈사의 소독은 매주 1회 실시하고 충분히 건조·환기 후 가축을 축사 내에 수용한다.

   ② 임신돈의 경우, 분만예정일 3~4일 전에 분만실 및 모체를 소독한다.

   ③ 분뇨피트, 하수구 및 배수구에 대해서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④ 분뇨를 처리한 후에는 축사 바닥에 대하여도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⑤ 음수조의 소독 및 청소는 돈사 방역과 맞추어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이물 및 녹물 등

을 동시에 제거 청소한다.

   ⑥ 모든 축사의 입구에 발판소독조를 1개씩 비치한다.

   ⑦ 발판소독조는 장화의 목 부분까지 적실 수 있도록 약 12cm 높이로 소독액을 담는다.

   ⑧ 겨울철 저온소독이 가능하고 구제역 약효가 검증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제품설명서에서 

권장하는 희석배수를 준수한다.

   ⑨ 소독약이 유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나) 돈사 외부 

   ① 사료빈에 들어있는 사료의 오염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청소를 실시한다.

   ② 사료빈 주위, 축사 내 이동통로, 창고 등에 사료, 먼지, 이물질 등의 쌓임이 없도록 하여 

오염원 발생을 방지한다. 

   ③ 봄∼가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은 제초 작업과 쓰레기 더미 제거를 통하여 야

생조류, 설치류와 기타 야생동물의 서식 조건을 없애야 한다.

   ④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이나 철제 담장은 수시로 보수 및 유지한다.

   ⑤ 소독은 주 1회 실시하고 소독일지에 기록한다.

 (5) 구서 및 방충 관리

  (가) 구서 프로그램

   ① 쥐구멍, 쥐 발자국 및 분변 등을 확인하여 쥐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를 조사하여 마우스 

트랩이나 쥐 본드를 비치한다.

   ② 구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③ 구서 작업은 구서 보고서에 월 2회 기재하여 보관한다.

   ④ 필요할 경우 외부 방역 업체에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한다.

  

  (나) 방충 관리

   ① 농장 내외의 파리, 모기 및 날파리 등의 서식지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

인 살충작업 및 포충등을 설치한다.

   ② 돈사 내부의 날파리 및 모기 방제 작업을 위해 안개분무기 또는 휴대용 분무소독기를 

이용하여 살충작업을 실시한다.

   ③ 사료빈 점검, 사료빈 주변 청소 등을 통해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관리한다.

   ④ 축사 외부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광역살포기를 이용한 분무소독이나 스윙포그를 이용

한 살충제 연막작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필요할 경우 외부 방역 업체에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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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야생동물 통제            

   (가) 목장 내에서 개나 고양이 등 타 축종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나) 야생 고양이, 떠돌이 개, 너구리 등의 야생 동물이 목장에 근접하지 않도록 하며, 근

접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다) 산비둘기, 까마귀 등 야생조류가 축사 내로 날아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방조망을 설

치한다.     

  (7) 수질 관리 

   (가) 농장에 사용되는 물과 사택에서 사용되는 물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나) 주변의 오염원을 제거하여 미생물 등 위생 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다) 돈사 물탱크에 우수의 유입, 분진, 이물질 및 해충의 혼입을 없도록 한다.

   (라) 돈사 물탱크는 월 1회 이상 완전히 비운 후, 내부 바닥과 벽을 수세미 등을 이용하여 

닦아 낸 후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헹구어 낸다.

   (마) 필요 시 연 1∼2회씩 참고용으로 보건환경 연구원 또는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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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란계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1) 기본 출입 원칙

 

  (가) 기본 원칙 

    - 사전에 농장 방문이 허용된 사람과 차량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

    - 소독실시(차량, 사람) 및 1회용 방역용품(비닐장화, 방역복) 착용이 필수적이고 방문자

가 사용한 1회용 방역용품은 농장에서 일괄 수거하여 폐기처리 한다.

    - 개인 소독실 내의 비치된 방문일지에 기록 후 출입을 한다. 방문일지에는 이름, 연락처, 

방문목적, 방문시간을 기록한다. 

    - 관계자 외는 직접 닭을 만지거나 사료나 농기구에 접촉하지 않으며, 사전 허용된 건물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나) 출입 불가 대상

    - 과거 14일 이내에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 과거 7일 이내 가금류 관련 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을 출입한 차량과 사람은 출입

을 금한다.

    - AI 발생국가에 여행을 다녀온 지 5일 이내의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다) 사람 출입방법

    - 계사 입구에 위치한 대인 소독실에서 완전히 환복하여 출입을 한다.

    - 계사 입구에 비치된 신발으로 갈아 신고 출입을 한다.

    - 각 농장마다 설치된 대인 소독실에 통과하여 출입을 한다.

    - 계사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소독후 출입을 한다. 

  (라) 차량 출입방법

    - 농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량 소독조 내에서 분무를 통한 차량 전체 소

독 과정을 거쳐야 되며, 반드시 진입이 필요한 사료차량이나 기타 작업을 위한 화물차

량으로 제한한다.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자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하자를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대인소독실을 통과하여 농장내로 출입하여야 한다. 

  (마) 물품 반입방법

    - 농장내 반입 물품은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친 후 농장 내로 진입한다. 

    - 타 농장에서 사용한 물품의 반입을 금한다. 하지만 타 농장에서 격리되고 5일이 지난 

후 소독 절차 후 반입은 가능하다. 

  (바) 병아리, 닭 및 종란의 반입방법

   ① 병아리 반입방법

     - 난계대 질병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음성이 확인된 종계 농장의 병아리 경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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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가능하다. 특히 살모넬라가 음성이 확인된 농장에서 생산한 종란을 부화한 병아리

를 입식한다. 

   ② 닭 반입방법

     - 산란을 할 목적으로 중추를 도입하는 농장에서는 육성농장에서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음성이 확인된 중추만을 도입하고 육성 일지에 백신 접종 일자를 확인하여 입식한다. 

   ③ 종란 반입방법

     - 종란의 반입 시 먼저 알콜 솜으로 종란의 표면을 닦은 후 외부에서 훈증소독을 통해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독의 종류 및 방법

  (가) 소독약의 사용처 별 소독약 선택 조건

    - 인체에 분무되어 흡입할 수 있는 소독약의 경우에는 4급 암모뉴제를 사용한다.

    - 인체에 분무되더라도 흡입하지 않거나, 차량, 장화 등 기구를 소독하는 소독제의 경우

에는 알데하이드 계통과 4급 암모늄 계통의 합제를 사용한다.

    - 발판소독조와 차량소독조는 포르말린+알데하이드+4급 암모늄의 합제를 사용한다.

  (나) 계사 발판 소독

    - 모든 계사의 입구와 농장 진입로에 각각 1개씩 비치한다.

    - 소독약은 소독제 공급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희석 하도록 한다.

    - 발판소독조는 장화의 목 부분까지 적실 수 있도록 약 12cm 높이로 소독액을 담는다.

    - 소독약은 격일로 교체하며, 유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나) 분무 소독기

    - 농장 입구 등 필요 장소에 비치한다.

    - 소독약의 교체 주기는 잔량이 있을 경우 주 1회 실시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다) 음수 소독

    - 음수 소독은 계사내의 물탱크와 원수 물탱크에서 모두 실시한다.

    - 소독약은 공급 업체에서 권장하는 비율로 희석한다.

    - 음수 소독은 분무 백신과 음수 백신을 실시하기 전 72시간과 백신 접종 후 48시간 까

지 총 5일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 소독자는 음수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 음수 소독 실시 효과에 대한 확인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이상 발생 시 조치한다.

  (라) 계사 주변 소독

    - 고압세척기를 이용하며, 소독제 제품 희석 비율에 따라 희석하여 매주 1회 실시한다.

    - 계사 주변 소독은 질병의 위험이 고조될 경우 매일 실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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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자는 계사 주변 소독일지에 기재한다.

  (마) 케이지 계사 통로 소독

    - 등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한다.

    - 소독액을 희석 비율에 따라 매주 1회 실시한다.

    - 케이지 계사 통로의 소독은 통로의 이물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실시한다.

    - 소독자는 케이지 계사 통로 소독일지에 기재한다.

   (바) 차량 소독조

    - 매주 주 2회 소독한다.

    - 차량 소독조는 농장을 출입하는 가장 큰 차량의 바퀴 한 바퀴가 충분히  적실 수 있도

록 폭 4m로 채운다.

    - 차량 소독조는 최초에 500L짜리 물통에 물을 담아 흘려가며 4m 지점에 물이 찰 때의 

물의 양을 측정한다.

    - 이후에는 수도를 이용하여 4m까지 물을 채운 후 이전에 측정하여 놓은   물의 양에 소

독액을 적정 희석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의 바닥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 우수가 유입되어 희석되었을 때에는 소독액 전체를 교체한다.

    - 소독자는 차량 소독조 소독일지에 기재한다.

   (사) 손 소독

    - 대인소독실 입구, 사무실, 계사 입구에 설치한다.

    - 70% 알코올과 보습제가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한다.

    - 양손을 비비면서 손 전체에 고루 묻힌다.

    - 알코올 성분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비빈다.

 (3) 차단방역의 설정

 

  (가) 농장 안내판

    - 차단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농장 입구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외부 방문자가 방역 수칙

을 지키도록 안내되어야 하며 방문 절차와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나) 농장 출입의 허가

    - 농장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지정 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전신, 손, 발 

소독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차량의 종류에 따라 소독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종란차, 자체 화물차 : 농장 출입 후 세척용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화물차량 외부 

전체와 탑 내부, 그리고 운전석 발판, 차량 하부 등을 육안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해낸 

후 소독용 고압세척기로 소독한다.

        # 화물차량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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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에 관계없이 스팀 세척기를 사용한다.

         · 세척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스팀 세척을 사용하며, 온도는 90℃ 

이상으로 사용한다. (90℃ 이상으로 세척 시 소독 및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음)

         · 탑 내부와 차량 외부의 세척 과정은 스팀 물 세척 -> 봉 걸레로 세척 -> 스팀 

물세척의 순서로 실시한다.

         · 운전석 내부는 쓰레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은 스팀세척기를 이용하며, 그 외 

부분은 손걸레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 세척이 끝나면 차량을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게 두어 탑 내부의 물이 30분 이상 

빠지게 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② 깔짚 수송차, 가스 운반차, 전기 설비차량 등의 특수 차량 : 세척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소독용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체와 차량 하부, 그리고 운전석 바닥을 

소독한다.

      ③ 승용차량 : 차량바퀴, 운전석 바닥을 소독한다.

  (다)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

    - 농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량 소독조 내에서 바퀴소독과 분무를 통한 

차량전체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료차, 종란차, 깔짚수송차, 출하 및 기타 작업을 

위한 자체 화물차로 제한한다.        

    -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차량 바퀴가 1회전을 하여 바퀴 전체가 적셔질 수 있을 정도

로 채워야 한다. 차량바퀴의 1회전 넓이는 5ton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3m, 15ton 화물

차량의 경우에는 3.5m이다.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종란운반차량, 지대사료 운반차량의 기사는 

농장 간 차단방역을 위하여 하차하지 않는다.

    - 차량소독조는 주2회 교체해야 하며, 소독액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한

다. 

    - 차량소독조의 교체내역과 차량의 출입사항은 소독기록부에 기록한다.

    - 소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한다.

  (라) 출입 사람 통제 및 소독

    - 농장 관리자 이외의 외부인의 임의 농장 출입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장 관

리자 이외에 농장을 출입하는 직원, 각종 화물차량 운전자 및 방문자는 출입자 기록일

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계사 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료차량 기사, 화물차량 기사, 외부 설비 점검자 등의 

농장 출입자는 계사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농장 내로 들어오는 자는 농장에 따라 다음의 과정을 거쳐 출입하여야 한다.

     # 개인 신발 소독=> 개인 신발을 벗고 소독조 통과용 장화로 교체=> 손소독=> 개문

=> 개인소독조통과=> 장화를 신발장에 보관=> 탈의=> 샤워=> 방역복으로 갱의

    - 샤워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내부에 비치된 물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실시한다.

    - 샤워의 순서는 머리를 먼저 감은 후 전신을 씻으며, 안경을 착용하는 자는 비누를 이용

하여 닦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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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워 후 방역복으로 갱의한 자는 농장 밖으로 나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의실로 다시 

나올 수 없다. 단, 탈의실 청소 및 소독조 소독액 교체 등의 목적으로 농장 직원이 업무

를 수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물품의 반입 절차

    - 백신, 약품, 기구, 부속품, 난좌, 휴대전화, 볼펜, 종이 등을 포함한 모든 농장 내 반입 

물품은 반드시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쳐야 하며, 소독실시 후 20분이 경과한 다

음 농장 내로 진입한다.

    - 물품 소독 시설은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자외선 등 등 조사되는 부위 이외에는 

소독 효과가 미비한 제품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 방문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원칙적으로 농장으로 반입을 불허한다. 

    - 타 농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원칙적으로 농장 간 이동을 금한다. 단, 타 농장에서 격

리되고 5일이 지난 후 정해진 소독 절차를 거친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 음식물은 자외선 등을 2시간 이상 조사한 후 반입하며, 밀봉이 확실한 음료수 등은 물

품 소독실을 이용해야 한다.

 (4) 국내 HPAI 발생 시 대처 요령

  

  (가) 식란 판매시 일회용 난좌 사용 조치

    - 출처를 알 수 없는 재활용 플라스틱 난좌 사용을 금하고 1회용 난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분처리용 출입구(쪽문)에 발판소독조 운영 및 신발 소독 철저

    - 벨트 이용 계분 처리 농가의 경우, 작업자가 쪽문을 이용시 소독을 미실시 하는 경우가 

있어 종업원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컨설팅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 방문지 확인 철저

  (라) 식란판매 및 가금 도태 출하 차량·출입자 관리 철저

  (마) 백신 접종 자제 및 접종자에 대한 위험지역 방문여부 확인

  (바) 계분 처리 위생 관리 및 계분 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종업원 계분 작업 후 반드시 청결한 위생 조치(소독 및 세척)를 취하도록 하며 야생조

류가 계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닐 도포 등 밀폐 관리가 필요하다.    

(3)구서 및 방충 관리

  

  (가) 구서 프로그램

    - 계사외벽 및 계사 입구 하단에 콘크리트 옹벽 설치와 그 위에 방접선과 차단막을 설치

한다.

    - 농장 주변 울타리 역시 15cm 높이의 콘트리트 옹벽 위에 설치한다. 

    - 월 2회 10일, 20일을 전후하여 지급된 구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사용한다.

    - 구서제는 마우스 트랩 안에 놓는다.

    - 쥐본드는 쥐가 다니는 위치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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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구서 물품은 사용 후 쥐 발자국, 소모량 등을 확인하여 효능을 평가한다.

    - 구서 작업은 구서 보고서에 월 2회 기재하여 보관한다.

  (나) 방충 프로그램

    - 농장 내외의 파리, 모기, 딱정벌레 및 날파리 등의 서식지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기 위

하여 정기적인 살충작업을 실시한다.

    - 계사 내부의 날파리 및 모기 방제 작업을 위해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계사 입기구를 통

해 연막 작업을 실시한다.

    - 포충등을 이용한다.

    - 계사 외부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살충제 연막작업을 

실시한다.

    - 딱정벌레를 방제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위에 타르 안감을 가진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

하고 우레탄폼의 경우 살충제로 붕산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 83 -

4. 종계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1) 차단방역의 설정

 

  (가) 농장 안내판

    - 차단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농장 입구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외부 방문자가 방역 수칙

을 지키도록 안내되어야 하며 방문 절차와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나) 농장 출입의 허가

    - 농장 출입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지정 소독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전신, 손, 발 

소독을 거친 후 소독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차량의 종류에 따라 소독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종란차, 자체 화물차 : 농장 출입 후 세척용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화물차량 외부 

전체와 탑 내부, 그리고 운전석 발판, 차량 하부 등을 육안적으로 깨끗하게 세척해낸 

후 소독용 고압세척기로 소독한다.

        # 화물차량의 세척

         · 계절에 관계없이 스팀 세척기를 사용한다.

         · 세척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스팀 세척을 사용하며, 온도는 90℃ 

이상으로 사용한다. (90℃ 이상으로 세척 시 소독 및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음)

         · 탑 내부와 차량 외부의 세척 과정은 스팀 물 세척 -> 봉 걸레로 세척 -> 스팀 

물세척의 순서로 실시한다.

         · 운전석 내부는 쓰레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닥은 스팀세척기를 이용하며, 그 외 

부분은 손걸레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 세척이 끝나면 차량을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게 두어 탑 내부의 물이 30분 이상 

빠지게 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② 깔짚 수송차, 가스 운반차, 전기 설비차량 등의 특수 차량 : 세척은 따로 실시하지 

않고, 소독용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차량의 전체와 차량 하부, 그리고 운전석 바닥을 

소독한다.

      ③ 승용차량 : 차량바퀴, 운전석 바닥을 소독한다.

  (다)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

    - 농장 내로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량 소독조 내에서 바퀴소독과 분무를 통한 

차량전체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료차, 종란차, 깔짚수송차, 출하 및 기타 작업을 

위한 자체 화물차로 제한한다.        

    - 차량 소독조의 소독액은 차량 바퀴가 1회전을 하여 바퀴 전체가 적셔질 수 있을 정도

로 채워야 한다. 차량바퀴의 1회전 넓이는 5ton 화물차량의 경우에는 3m, 15ton 화물

차량의 경우에는 3.5m이다.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종란운반차량, 지대사료 운반차량의 기사는 

농장 간 차단방역을 위하여 하차하지 않는다.

    - 차량소독조는 주2회 교체해야 하며, 소독액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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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차량소독조의 교체내역과 차량의 출입사항은 소독기록부에 기록한다.

    - 소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력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를 기록한다.

  (라) 출입 사람 통제 및 소독

    - 농장 관리자 이외의 외부인의 임의 농장 출입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장 관

리자 이외에 농장을 출입하는 직원, 각종 화물차량 운전자 및 방문자는 출입자 기록일

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계사 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료차량 기사, 화물차량 기사, 외부 설비 점검자 등의 

농장 출입자는 계사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농장 내로 들어오는 자는 농장에 따라 다음의 과정을 거쳐 출입하여야 한다.

     # 개인 신발 소독=> 개인 신발을 벗고 소독조 통과용 장화로 교체=> 손소독=> 개문

=> 개인소독조통과=> 장화를 신발장에 보관=> 탈의=> 샤워=> 방역복으로 갱의

    - 샤워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내부에 비치된 물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실시한다.

    - 샤워의 순서는 머리를 먼저 감은 후 전신을 씻으며, 안경을 착용하는 자는 비누를 이용

하여 닦아야 한다.

    - 샤워 후 방역복으로 갱의한 자는 농장 밖으로 나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의실로 다시 

나올 수 없다. 단, 탈의실 청소 및 소독조 소독액 교체 등의 목적으로 농장 직원이 업무

를 수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물품의 반입 절차

    - 백신, 약품, 기구, 부속품, 난좌, 휴대전화, 볼펜, 종이 등을 포함한 모든 농장 내 반입 

물품은 반드시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쳐야 하며, 소독실시 후 20분이 경과한 다

음 농장 내로 진입한다.

    - 물품 소독 시설은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자외선 등 등 조사되는 부위 이외에는 

소독 효과가 미비한 제품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 방문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원칙적으로 농장으로 반입을 불허한다. 

    - 타 농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원칙적으로 농장 간 이동을 금한다. 단, 타 농장에서 격

리되고 5일이 지난 후 정해진 소독 절차를 거친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 음식물은 자외선 등을 2시간 이상 조사한 후 반입하며, 밀봉이 확실한 음료수 등은 물

품 소독실을 이용해야 한다.

 (2) 종란 관리

  (가) 이동 시 준수사항

    - 일회용 종이난좌를 필히 사용한다.

    -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 플라스틱 난좌를 사용할 경우 소독을 철저히 하

여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저장고 관리

    - 훈증 소독을 철저히 하여 종란에 오염물질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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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거 관련 차량·사람 관리

    - 종란 수거 시 종계장 간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화장 방문 후 타 농장(종계·종

오리·육계·육용오리 농장)에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부화장에 종란을 납품한 후 농장으로 되돌아 와서 농장에 진입하기 전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3)구서 및 방충 관리

  

  (가) 구서 프로그램

    - 계사외벽 및 계사 입구 하단에 콘크리트 옹벽 설치와 그 위에 방접선과 차단막을 설치

한다.

    - 농장 주변 울타리 역시 15cm 높이의 콘트리트 옹벽 위에 설치한다. 

    - 월 2회 10일, 20일을 전후하여 지급된 구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사용한다.

    - 구서제는 마우스 트랩 안에 놓는다.

    - 쥐본드는 쥐가 다니는 위치에 놓는다.

    - 모든 구서 물품은 사용 후 쥐 발자국, 소모량 등을 확인하여 효능을 평가한다.

    - 구서 작업은 구서 보고서에 월 2회 기재하여 보관한다.

  (나) 방충 프로그램

    - 농장 내외의 파리, 모기, 딱정벌레 및 날파리 등의 서식지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기 위

하여 정기적인 살충작업을 실시한다.

    - 계사 내부의 날파리 및 모기 방제 작업을 위해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계사 입기구를 통

해 연막 작업을 실시한다.

    - 포충등을 이용한다.

    - 계사 외부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살충제 연막작업을 

실시한다.

    - 딱정벌레를 방제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위에 타르 안감을 가진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

하고 우레탄폼의 경우 살충제로 붕산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4) 소독

  (가) 소독의 종류 및 방법

    ① 소독약의 사용처별 소독약 선택 조건

    - 인체에 분무되어 흡입할 수 있는 소독약의 경우에는 4급 암모늄제를 사용한다.

    - 인체에 분무되더라도 흡입하지 않거나, 차량, 장화 등 기구를 소독하는 소독제의 경우

에는 알데하이드 계통과 4급 암모늄 계통의 합제를 사용한다.

    - 발판소독조와 차량소독조는 포르말린+알데하이드+4급 암모늄의 합제를 사용한다.

    ② 계사 발판 소독

    - 모든 계사의 입구에 1개씩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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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약은 소독제 공급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희석한다.

    - 발판소독조는 장화의 목 부분까지 적실 수 있도록 약 12cm 높이로 소독액을 담는다.

    - 소독약은 격일로 교체하며, 유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③ 분무 소독기

    - 농장 입구 등 필요 장소에 비치한다.

    - 소독약의 교체 주기는 잔량이 있을 경우 주 1회 실시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④ 음수 소독

    - 음수소독은 계사 내의 물탱크와 원수 물탱크에서 모두 실시한다.

    - 소독약은 공급 업체에서 권장하는 비율로 희석한다.

    - 음수 소독은 생독 백신 접종 48시간 전, 접종 당일, 접종 후 24시간 등 총 4일간 실시

하지 않는다.

    ⑤ 계사 주변 소독

    -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하여 매주 수요일 1회 실

시한다.

    - 질병의 위험이 고조될 경우 매일 실시할 수도 있다.

    - 소독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⑥ 차량소독조

    - 주 2회 소독하며,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는 농장을 출입하는 가장 큰 차량의 바퀴 한 바퀴가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폭 4m로 채운다.

    - 차량 소독조는 최초에 500L짜리 물통에 물을 담아 흘려가며 4m 지점에 물이 찰 때의 

물의 양을 측정한다.

    - 이후에는 수도를 이용하여 4m까지 물을 채운 후 이전에 측정하여 놓은 물의 양에 따라 

소독액을 적정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의 바닥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 우수가 유입되어 희석되었을 때에는 소독액 전체를 교체한다.

    - 정기적, 비정기적 검사를 통한 소독 결과를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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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계 농장 차단방역 매뉴얼

 

 (1) 차단방역의 설정

 

  (가) 농장 안내판

    - 차단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농장 입구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외부 방문자가 방역 수칙

을 지키도록 안내되어야 하며 방문 절차와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나)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

    - 농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시설 또는 고압 분무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한다.         

    - 세척 후 진입통로에는 사육 시설이 큰 규모의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육 시설이 작은 규모의 농장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구비하여야 한

다. 

    - 차량 외부에 대한 분무 소독의 경우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산성제제, 알데하이드 제제

를 고농도로 사용한다.

    - 저온에 강한 산화제 계열 소독제의 경우 차량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한

다.

    - 차량 내부의 발판, 페달, 작업화 등도 차량에서 꺼내어 세척하고 건조 후 소독액을 충

분히 분무하여 소독하고, 운전대 및 좌석 등도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

으로 소독한다.

    -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열선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어려운 경우 실내 보관

된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하여 출입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 정부에서 허가한 소독약품 중 조류인플루엔자에 유효한 제품을 구입하여 물에 포장지에 

적힌대로 적절한 희석배수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지대사료 운반차량의 기사는 농장 간 차단방

역을 위하여 하차하지 않는다.

  (다) 출입 사람 통제 및 소독

    - 농장 관리자 이외의 외부인의 임의 농장 출입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장 관

리자 이외에 농장을 출입하는 직원, 각종 화물차량 운전자 및 방문자는 출입자 기록일

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계사 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료차량 기사, 화물차량 기사, 외부 설비 점검자 등의 

농장 출입자는 계사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농장 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샤워 후 농장 내에 비치된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후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샤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용 방역복·장화

를 착용하고 전신 분무 소독을 거친 후 출입하되, 모자를 벗지 않는다. 

    -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농장 내로 들어온 모든 출입자는 업무 종료 전에 농장 울타리 밖

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계사를 출입할 경우, 계사 외부용 장화와 내부용 장화를 구분하고, 외부용 장화는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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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조에서 소독을 거친 후 내부용 장화로 갈아 신는다.

  (라) 물품의 반입 절차

    - 백신, 약품, 기구, 부속품, 난좌, 휴대전화, 볼펜, 종이 등을 포함한 모든 농장 내 반입 

물품은 반드시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쳐야 하며, 소독실시 후 20분이 경과한 다

음 농장 내로 진입한다.

    - 물품 소독 시설은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자외선 등 등 조사되는 부위 이외에는 

소독 효과가 미비한 제품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 방문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원칙적으로 농장으로 반입을 불허한다. 

    - 타 농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원칙적으로 농장 간 이동을 금한다. 단, 타 농장에서 격

리되고 5일이 지난 후 정해진 소독 절차를 거친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 음식물은 자외선 등을 2시간 이상 조사한 후 반입하며, 밀봉이 확실한 음료수 등은 물

품 소독실을 이용해야 한다.

 (2) 축사, 관리사무실 및 창고 관리

  (가) 전실은 축사 동별로 설치 운영한다.

  (나) 전용 신발(장화), 방역복 등을 비치하여 사용 후 입실한다.

  (다) 축사내, 왕겨창고 등에는 야생조류 침입 방지용 새 그물망을 설치한다.

  (라) 축산 장비의 세척·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창고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비치·운영한다. 

  

 (3) 입식·출하 관리

  (가) 입식관리

    - 믿을 수 있는 부화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되, 가능한 비발생지역 가축을 입식한다.

    - 입식 전 초생추의 임상증상에 대해 세밀한 관찰을 실시한다.

    - 중개상인을 통한 떨이가축을 구입하지 않는다.

    - 입추 시 1회용 분양상자 또는 재활용 분양상자의 소독여부를 확인한다.

  (나) 출하관리

    -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체중측정을 실시할 경우, 농장에 진입하는 사

람과 차량 및 체중 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을 허용한다.

 (4) 사료·왕겨 관리

  (가) 사료 관리

    - 소독필증이 발급된 사료 운반 차량만 출입을 허용한다.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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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왕겨 관리

    -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축사 

동과 동을 이동할 경우에도 소독을 한 후 사용한다.

    - 왕겨 살포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바퀴에 묻어 있는 깔짚, 분

뇨 등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 깔집에 의한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기간 내 이용할 깔짚은 축사 내부에 보

관한다. (가축 사육 공간과 별도로 분리된 보관공간을 마련하되, 축사 외부의 창고를 이

용 시 왕겨 이동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왕겨 살포기를 보관하는 전용공간은 창고 등 지붕과 벽 등으로 폐쇄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한다. 

 (5) 구서 및 방충 관리

  

  (가) 구서 프로그램

    - 계사외벽 및 계사 입구 하단에 콘크리트 옹벽 설치와 그 위에 방접선과 차단막을 설치

한다.

    - 농장 주변 울타리 역시 15cm 높이의 콘트리트 옹벽 위에 설치한다. 

    - 월 2회 10일, 20일을 전후하여 지급된 구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사용한다.

    - 구서제는 마우스 트랩 안에 놓는다.

    - 쥐본드는 쥐가 다니는 위치에 놓는다.

    - 모든 구서 물품은 사용 후 쥐 발자국, 소모량 등을 확인하여 효능을 평가한다.

    - 구서 작업은 구서 보고서에 월 2회 기재하여 보관한다.

  (나) 방충 프로그램

    - 농장 내외의 파리, 모기, 딱정벌레 및 날파리 등의 서식지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기 위

하여 정기적인 살충작업을 실시한다.

    - 계사 내부의 날파리 및 모기 방제 작업을 위해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계사 입기구를 통

해 연막 작업을 실시한다.

    - 포충등을 이용한다.

    - 계사 외부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살충제 연막작업을 

실시한다.

    - 딱정벌레를 방제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위에 타르 안감을 가진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

하고 우레탄폼의 경우 살충제로 붕산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4) 소독

  (가) 소독의 종류 및 방법

    ① 소독약의 사용처별 소독약 선택 조건

    - 인체에 분무되어 흡입할 수 있는 소독약의 경우에는 4급 암모늄제를 사용한다.

    - 인체에 분무되더라도 흡입하지 않거나, 차량, 장화 등 기구를 소독하는 소독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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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알데하이드 계통과 4급 암모늄 계통의 합제를 사용한다.

    - 발판소독조와 차량소독조는 포르말린+알데하이드+4급 암모늄의 합제를 사용한다.

    ② 계사 발판 소독

    - 모든 계사의 입구에 1개씩 비치한다.

    - 소독약은 소독제 공급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희석한다.

    - 발판소독조는 장화의 목 부분까지 적실 수 있도록 약 12cm 높이로 소독액을 담는다.

    - 소독약은 격일로 교체하며, 유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③ 분무 소독기

    - 농장 입구 등 필요 장소에 비치한다.

    - 소독약의 교체 주기는 잔량이 있을 경우 주 1회 실시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④ 음수 소독

    - 음수소독은 계사 내의 물탱크와 원수 물탱크에서 모두 실시한다.

    - 소독약은 공급 업체에서 권장하는 비율로 희석한다.

    - 음수 소독은 생독 백신 접종 48시간 전, 접종 당일, 접종 후 24시간 등 총 4일간 실시

하지 않는다.

    ⑤ 계사 주변 소독

    -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하여 매주 수요일 1회 실

시한다.

    - 질병의 위험이 고조될 경우 매일 실시할 수도 있다.

    - 소독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⑥ 차량소독조

    - 주 2회 소독하며,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는 농장을 출입하는 가장 큰 차량의 바퀴 한 바퀴가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폭 4m로 채운다.

    - 차량 소독조는 최초에 500L짜리 물통에 물을 담아 흘려가며 4m 지점에 물이 찰 때의 

물의 양을 측정한다.

    - 이후에는 수도를 이용하여 4m까지 물을 채운 후 이전에 측정하여 놓은 물의 양에 따라 

소독액을 적정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의 바닥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 우수가 유입되어 희석되었을 때에는 소독액 전체를 교체한다.

    - 정기적, 비정기적 검사를 통한 소독 결과를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나) 겨울철 소독요령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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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독장비는 겨울철에 얼지 않게 열선 등 보온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기온저하로 결빙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한다.

    - 결빙 날씨에는 유기물 조건의 소독농도보다 진하게 사용하며,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

게 희석하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춰줘야한다.

    - 폭설 시에는 소독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축사 내부 등 실내 소독을 강화해야한다.

    - 겨울철 사용하는 다량의 소독제가 하수구나 분변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균일한 희석농도로 소독제의 효력을 유지학기 위해, 소독 실시 전에 소독약 탱크 교반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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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리 차단방역 매뉴얼

 (1) 차단방역의 설정

 

  (가) 농장 안내판

    - 차단방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농장 입구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외부 방문자가 방역 수칙

을 지키도록 안내되어야 하며 방문 절차와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나) 출입 차량 통제 및 소독

    - 농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세척할 수 있는 세척시설 또는 고압 분무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한다.         

    - 세척 후 진입통로에는 사육 시설이 큰 규모의 농장은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육 시설이 작은 규모의 농장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구비하여야 한

다. 

    - 차량 외부에 대한 분무 소독의 경우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산성제제, 알데하이드 제제

를 고농도로 사용한다.

    - 저온에 강한 산화제 계열 소독제의 경우 차량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한

다.

    - 차량 내부의 발판, 페달, 작업화 등도 차량에서 꺼내어 세척하고 건조 후 소독액을 충

분히 분무하여 소독하고, 운전대 및 좌석 등도 스펀지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식

으로 소독한다.

    -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열선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어려운 경우 실내 보관

된 소독약 및 소독용 분무기를 이용하여 출입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다.

    - 정부에서 허가한 소독약품 중 조류인플루엔자에 유효한 제품을 구입하여 물에 포장지에 

적힌대로 적절한 희석배수 용액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 농장 내로 출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중에서 지대사료 운반차량의 기사는 농장 간 차단방

역을 위하여 하차하지 않는다.

  (다) 출입 사람 통제 및 소독

    - 농장 관리자 이외의 외부인의 임의 농장 출입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장 관

리자 이외에 농장을 출입하는 직원, 각종 화물차량 운전자 및 방문자는 출입자 기록일

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오리사 내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료차량 기사, 화물차량 기사, 외부 설비 점검자 등

의 농장 출입자는 오리사 내부로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농장 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샤워 후 농장 내에 비치된 근무복으로 갈아 입은 후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샤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용 방역복·장화

를 착용하고 전신 분무 소독을 거친 후 출입하되, 모자를 벗지 않는다. 

    -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농장 내로 들어온 모든 출입자는 업무 종료 전에 농장 울타리 밖

으로 나가서는 안되며,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오리사를 출입할 경우, 오리사 외부용 장화와 내부용 장화를 구분하고, 외부용 장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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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 소독조에서 소독을 거친 후 내부용 장화로 갈아 신는다.

  (라) 물품의 반입 절차

    - 백신, 약품, 기구, 부속품, 난좌, 휴대전화, 볼펜, 종이 등을 포함한 모든 농장 내 반입 

물품은 반드시 물품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거쳐야 하며, 소독실시 후 20분이 경과한 다

음 농장 내로 진입한다.

    - 물품 소독 시설은 분무 소독을 원칙으로 하며, 자외선 등 등 조사되는 부위 이외에는 

소독 효과가 미비한 제품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 방문객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원칙적으로 농장으로 반입을 불허한다. 

    - 타 농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은 원칙적으로 농장 간 이동을 금한다. 단, 타 농장에서 격

리되고 5일이 지난 후 정해진 소독 절차를 거친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 음식물은 자외선 등을 2시간 이상 조사한 후 반입하며, 밀봉이 확실한 음료수 등은 물

품 소독실을 이용해야 한다.

 (2) 축사, 관리사무실 및 창고 관리

  (가) 전실은 축사 동별로 설치 운영한다.

  (나) 전용 신발(장화), 방역복 등을 비치하여 사용 후 입실한다.

  (다) 축사내, 왕겨창고 등에는 야생조류 침입 방지용 새 그물망을 설치한다.

  (라) 축산 장비의 세척·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창고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를 비치·운영한다. 

  

 (3) 입식·출하 관리

  (가) 입식관리

    - 믿을 수 있는 부화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되, 가능한 비발생지역 가축을 입식한다.

    - 입식 전 초생추의 임상증상에 대해 세밀한 관찰을 실시한다.

    - 중개상인을 통한 떨이가축을 구입하지 않는다.

    - 입추 시 1회용 분양상자 또는 재활용 분양상자의 소독여부를 확인한다.

    - 육추사에서 성압사로 오리를 이동할 경우 가급적 어리장을 사용하고, 어리장을 사용하

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농장 내부를 소독한 후 이동해야한다.

  (나) 출하관리

    - 출하 전 계열사 직원이 농장을 방문하여 체중측정을 실시할 경우, 농장에 진입하는 사

람과 차량 및 체중 측정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진입을 허용한다.

 (4) 사료·왕겨 관리

  (가) 사료 관리

    - 소독필증이 발급된 사료 운반 차량만 출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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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한다.

  (나) 왕겨 관리

    - 오리 농가의 경우 수시 왕겨 보충으로 인한 농장 내 오염도가 증가할 위험성이 높으므

로, 축사에 왕겨를 보충하는 경우 왕겨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축

사 동과 동을 이동할 경우에도 소독을 한 후 사용한다.

    - 왕겨 살포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바퀴에 묻어 있는 깔짚, 분

뇨 등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 깔집에 의한 질병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기간 내 이용할 깔짚은 축사 내부에 보

관한다. (가축 사육 공간과 별도로 분리된 보관공간을 마련하되, 축사 외부의 창고를 이

용 시 왕겨 이동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한다.)

    - 왕겨 살포기를 보관하는 전용공간은 창고 등 지붕과 벽 등으로 폐쇄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한다. 

 (5) 구서 및 방충 관리

  

  (가) 구서 프로그램

    - 오리사 외벽 및 계사 입구 하단에 콘크리트 옹벽 설치와 그 위에 방접선과 차단막을 설

치한다.

    - 농장 주변 울타리 역시 15cm 높이의 콘트리트 옹벽 위에 설치한다. 

    - 월 2회 10일, 20일을 전후하여 지급된 구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사용한다.

    - 구서제는 마우스 트랩 안에 놓는다.

    - 쥐본드는 쥐가 다니는 위치에 놓는다.

    - 모든 구서 물품은 사용 후 쥐 발자국, 소모량 등을 확인하여 효능을 평가한다.

    - 구서 작업은 구서 보고서에 월 2회 기재하여 보관한다.

  (나) 방충 프로그램

    - 농장 내외의 파리, 모기, 딱정벌레 및 날파리 등의 서식지를 없애고, 숫자를 줄이기 위

하여 정기적인 살충작업을 실시한다.

    - 오리사 내부의 날파리 및 모기 방제 작업을 위해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계사 입기구를 

통해 연막 작업을 실시한다.

    - 포충등을 이용한다.

    - 오리사 외부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는 스윙포그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살충제 연막작업

을 실시한다.

    - 딱정벌레를 방제를 위하여 콘크리트 벽위에 타르 안감을 가진 알루미늄 테이프를 부착

하고 우레탄폼의 경우 살충제로 붕산을 첨가하여 사용한다.

 (4) 소독

  (가) 소독의 종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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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독약의 사용처별 소독약 선택 조건

    - 인체에 분무되어 흡입할 수 있는 소독약의 경우에는 4급 암모늄제를 사용한다.

    - 인체에 분무되더라도 흡입하지 않거나, 차량, 장화 등 기구를 소독하는 소독제의 경우

에는 알데하이드 계통과 4급 암모늄 계통의 합제를 사용한다.

    - 발판소독조와 차량소독조는 포르말린+알데하이드+4급 암모늄의 합제를 사용한다.

    ② 오리사 발판 소독

    - 모든 오리사의 입구에 1개씩 비치한다.

    - 소독약은 소독제 공급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희석한다.

    - 발판소독조는 장화의 목 부분까지 적실 수 있도록 약 12cm 높이로 소독액을 담는다.

    - 소독약은 격일로 교체하며, 유기물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시에는 발견 즉시 교체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③ 분무 소독기

    - 농장 입구 등 필요 장소에 비치한다.

    - 소독약의 교체 주기는 잔량이 있을 경우 주 1회 실시한다.

    - 소독약 교체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④ 음수 소독

    - 음수소독은 계사 내의 물탱크와 원수 물탱크에서 모두 실시한다.

    - 소독약은 공급 업체에서 권장하는 비율로 희석한다.

    - 음수 소독은 생독 백신 접종 48시간 전, 접종 당일, 접종 후 24시간 등 총 4일간 실시

하지 않는다.

    ⑤ 오리사 주변 소독

    -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하여 매주 수요일 1회 실

시한다.

    - 질병의 위험이 고조될 경우 매일 실시할 수도 있다.

    - 소독 후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록한다.

    ⑥ 차량소독조

    - 주 2회 소독하며, 소독제 공급 업체 권장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는 농장을 출입하는 가장 큰 차량의 바퀴 한 바퀴가 충분히 적실 수 있도록 

폭 4m로 채운다.

    - 차량 소독조는 최초에 500L짜리 물통에 물을 담아 흘려가며 4m 지점에 물이 찰 때의 

물의 양을 측정한다.

    - 이후에는 수도를 이용하여 4m까지 물을 채운 후 이전에 측정하여 놓은 물의 양에 따라 

소독액을 적정 비율로 희석한다.

    - 차량 소독조의 바닥에는 열선을 설치하여 겨울철에도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 우수가 유입되어 희석되었을 때에는 소독액 전체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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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적, 비정기적 검사를 통한 소독 결과를 소독일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나) 겨울철 소독요령 및 주의사항

    - 소독장비는 겨울철에 얼지 않게 열선 등 보온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기온저하로 결빙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바닥에 소량의 물을 골고루 뿌린 후 생석회를 살포한다.

    - 결빙 날씨에는 유기물 조건의 소독농도보다 진하게 사용하며,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

게 희석하는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맞춰줘야한다.

    - 폭설 시에는 소독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축사 내부 등 실내 소독을 강화해야한다.

    - 겨울철 사용하는 다량의 소독제가 하수구나 분변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균일한 희석농도로 소독제의 효력을 유지학기 위해, 소독 실시 전에 소독약 탱크 교반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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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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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가축질병대응기술

개발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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