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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HPAI 긴급상황에 의한 긴급백신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긴급백신 신설에 따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백신접종 사후관리 세부내용 마련

- HPAI 발생지역 및 축종 등 산정유형별 긴급백신 프로그램별 

경제적 효과 제시

연구개발성과

○백신 접종 농장의 감염축과 긴급백신 면역획득률 검색을 위한 

축종별 사후관리 모니터링(예찰방법) 연구

- 축종별 항원·항체검사 방법, 검사주기, 적정 시료 채취 수 등

○HPAI 발생지역 및 축종 등 산정유형별 긴급백신 프로그램별 

경제적 효과 제시

○백신 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출구전략)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방안

- 축종별 백신 접종축 처리 방안(Vaccine to kill, Vaccine to live)

포함

○비상시 긴급백신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긴급 검정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HPAI 상황에 대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 제시 

○의사결정을 위한 긴급백신 시점과 정책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가금의 HPAI 감염 가능성 감소로 다른 동물 및 사람의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켜, 총체적으로 AI의 방제와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국문핵심어

(5개 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긴급백신접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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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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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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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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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의심신고가 2003년 12월 10일 

들어온 이후, 2018년 2월 28일까지 발생되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에 같은 패턴으로 거의 매년 국내에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

로는 현재 살처분이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2014년과 2015년에 발생했던 AI사태는 매몰 처분된 가금류의 재정소요액 규모면에서 사

상 최대였으며 시간적인 면에서도 만 2년에 달하는 수준으로 사상 최장을 기록하였음. 

2016년 11월 16일에 7번째로 발생한 HPAI는 2017년 3월31일까지 이어졌으며, 기록상 동

기간 가금류 3,787만 마리의 매몰처분이라는 사상 최대의 가금류 살처분이 있었음.

○ 조류인플루엔자 국내 발생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방역체계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AI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동반되는 다양한 형태의 난제들

은 지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2001년도부터 HPAI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육밀도가 높은 대단위 양계단지에서의 HPAI 발생에 대한 우려가 심화 되는 것은 자

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에 조류독감에 대한 다각화된 방제전략의 적극적 수립은 

국가 경제피해 최소화 및 민심안정과도 이어지는 시급성을 가짐.

○ 비무장지대 포함, 모든 지역에 철새도래지가 분포하는 우리나라는 조류독감의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 이동으로 인한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이 전 국토에 분포되어 

있다. 기존의 차단 방역을 유지하고 신속한 질병 색출을 통한 살처분 정책에 이어 긴

급백신을 활용함으로써 전방위적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현행 국내 조류독감 관리의 

부족분을 메우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됨.

구분 1차 2차 3차 4차

시기
(’03. 12. 10.∼’04. 3. 20.)

(102일)
(’06. 11. 22.∼’07. 3. 6.)

(104일)
(’08. 4. 1.∼5. 12.)

 (42일)
(’10. 12. 29.∼‘11. 5. 16.)

(139일)

지역 및 건수
10개 시․군 19건
 (닭 10, 오리 9)

5개 시․군 7건
(닭 4, 오리 2, 메추리 1)

19개 시․군․구 33건
(닭 21, 오리 6, 닭․오리 

복합 6)

25개 시․군 53건
(닭 18, 오리 33,
메추리 1,꿩 1)

매몰처분
∙ 392호 

∙ 528만 5천수 
∙ 460호 

∙ 280만수 
∙ 1,500호 

∙ 1,020만 4천수 
∙ 286호 

∙ 647만 3천수 

혈청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청정국 지위 
회복

’04. 9. 21. ’07. 6. 18. ’08. 8. 15. ’11. 9. 5. 

재정 소요액 874억 원 339억 원 1,817억 원 80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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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차 6차 7차 8차

시기
(’14. 1. 16.∼’15. 11. 15.)

(669일)
(’16. 3. 23.∼4. 5.)

(14일)
(’16. 11. 16.∼‘17. 5. 12.)

(178일)
(’17. 11. 17.∼‘18. 2. 8.)

(84일)

지역 및 건수
19개 시․군 38건

(닭 16, 오리 21, 거위 1)

2개 시․군 2건
 * 예방적 매몰처분, 역학 

관련 등 총 2건 양성

50개 시․군 383건
(닭 215, 오리 159, 기타 

9)

12개 시․군 18건
(닭 5, 오리 13)

매몰처분
∙ 809호 

∙ 1,397만 2천수 
∙ 5호 

∙ 1만 2천수 
∙ 946호 

∙ 3,787만수
∙ 87호 

∙ 434만수

혈청형 H5N8형 H5N8형 H5N6형/H5N8형 H5N6형

청정국 지위 
회복

’16. 2. 28. ’16. 8. 18. - -

재정 소요액 2,381억 원 4억 원 2,291억 원 377억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홈페이지(http://www.mafra.go.kr/FMD-AI/main.jsp: 2018. 3. 16.).

1. 조류인플루엔자

○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

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이며 야생조류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메추라기 등에 전염되어 발생.

○ 닭에 대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 고병원성(HP; Highly Pathogenic)은 높은 전염성, 심각한 산란율 저하, 폐사율 100% 등 

위험도가 높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발생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는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 ․ 관리 됨.

○ 주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인 접촉이며, 특히 사람의 발, 사료운송차량, 각종 장

비, 계란표면 등에 분변이 묻어 다른 가금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된다. 국내 조류인플루

엔자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북방철새에 의한 질병 유입을 의심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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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

○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일으키는 AI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형에 속하는 것이었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H5 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임. 

○ 극히 드물지만 때로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종간의 전파 (interspecies transmission)

가 이루어져 숙주가 변할 경우나 또는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나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류로 전파되어 왔을 경우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 H5 또

는 H7형 AI 바이러스 중 일부가 고병원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는 동아시아-호주의 철새권역에 속하며, 이 권역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

남 등 대부분 HPAI 상재국이 포함되어있어 매년 새로운 변이종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음. 

그림 4. 야생조류의 전 지구적 이동 및 HPAI 전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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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의 개념과 방어효과

○ 서양의학에서 질병과 면역의 기본개념

은 세가지 주체가 있으며, 관리(환경), 

차단방역(바이러스), 면역(생물)이 질병

방어에 중요한 요인임. 질병에 대한 면

역이 없이 관리와 차단방역만으로 완전

한 방어가 불가함. 

○ 면역은 오직 훈련(백신, 조기노출)으로

만 가능함. 

○ 면역증가제 개념은 비특이적이며 측정

불가능함. 비타민이나 동물복지의 개념

으로는 특이적인 질병을 막을 수 없음. 

○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은 다양하지만, H5항원에 대해서는 사독백신의 경우 90%이
상의 방어율을 보이며 N type까지 일치할 경우 100% 방어력을 볼 수 있음. 바이러스 

배출을 100% 막을 수 없으나 배출수준이 현저히 감소하여 바이러스 확산방지가 가능. 

○ HPAI 백신 후 항체역가는 1:16 ~1:128 수준이며, 1회백신으로 HI 항체가는 4 ~7까지 

도달, ND(뉴캣슬병)과 유사하며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검사가 가능함. 

4.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오해와 답변

○ 백신 때문에 청정국 지위를 잃지 않는가?

-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규약은 백신사용과 청정국 지위는 무관하며, 발병

만 되지 않으면 청정국으로 인정함. 청정국 지위는 자국의 판단에 의해 신청하며, 

청정국은 수출시장이 있는 나라에서만 의미가 있음. 삼계탕과 같은 가공식품의 수

출에 대해서는 청정국과 무관함. 수입국가의 경우 비청정국에서 생물과 육류를 들

여오는 것은 자국의 판단에 따름.(예:중국 ->일본 계육 수출)

○ 백신정책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가?

- 사독백신은 산란계 기준 닭 한 마리당 2회 접종 시 접종비를 포함하여 200원이면 

충분함. 전국의 산란계와 종계에 2회 이상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1억수분(200억) 이

하의 예산으로 가능함. 마리당 최소매몰비용만 1만원이 소요되는 살처분 정책에 비

해 매우 효율적인 정책임.

○ 사독백신은 면역이 생기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긴급백신이 가능한가?

- 보통 긴급백신(예: 링백신)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주변을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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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하는 방법이다. 사독백신으로 긴급하게 1회 백신할 경우 역가가 충분히 형성되

기 전(2~3주)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역가가 형성된 이

후에는 폐사를 줄이고 바이러스 배출을 줄여 살처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확산

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다발지역과 철새도래지 인근의 고위험 지역은 예방적 백

신접종이 더 효과적이다.

○ 육계도(7억수) 접종해야 하나? 백신을 일일이 손으로 주사해야 하는데 인력이 있을까?

- 사육기간이 짧은 육계와 육용오리는 보통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 산란계나 종계

의 경우 현재 중추에서 5~6번의 백신주사를 하고 있으며 전문 접종인력들이 일인

당 하루 5000수 정도 접종할 능력이 있다.

○ 백신 때문에 바이러스가 상재화 되지 않는가?

- 백신정책 때문에 바이러스가 상재화 된 국가는 없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

은 백신상용 국가는 이미 인플루엔자가 상재된 국가였고, 사람이 감염되어 죽었기 

때문에 인체감염을 줄이기 위해 백신이 도입되었다. 이 사실은 FAO(세계농업기구)

의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 혈청검사로 ‘백신 접종한 닭’과 ‘감염된 닭’의 구별이 가능한가? 잠복감염 우려

는 없는가?

- 혈청검사를 통해 백신과 감염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백신을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아무리 백신으로 면역이 잘 형성된 계군이라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음수와 

사료섭취가 줄고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생긴다. 또한 감시계를 사용하면 이런 

현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동통제와 살처분으로 대응 할 수 있고, 

1~2개월 간격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무증상 감염을 찾아낼 수 있다. 잠복감염

은 닭에서는 기록과 사양관리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 백신 후 모니터링과 예찰이 가능한가?

- 백신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백신 후 모니터링과 능동예찰이다. 정기적인 혈청

검사와 폐사계 검사를 통해 예측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겨울철 고위험 시기에

는 세밀히 관찰하고 빠른 신고를 통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한

다. 예를들어 폐사율이 두배가 되거나 산란이 20%이상 떨어질 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 백신으로 바이러스가 변이될 우려가 있는가?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될 우

려는 없는가?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과 관계없이 변이가 잘 되는 바이러스이다. 백신사용

으로 인해 변이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아직 없다. 바이러스 변이는 닭에서 

보다는 돼지, 고양이 등의 다른 축종으로 옮겨간 바이러스에서 잘 일어나며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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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염될 수 있지만 확률이 매우 낮다. 하지만 변이주에 대한 추적과 백신항원 업

데이트는 항상 연구되어야 한다.

다수의 유전자 재편성을 거듭한 변이된 바이러스의 구조

[출처: CDC: Transmission of influenza virues from animals to people]

○ 백신 때문에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나?

- 닭을 직접 접하는 환경이 아닌 고기와 알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조류인플루엔자가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 사육조건이 나쁜 저개발국가에서 위생상태와 차단방역

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인체감염을 일으킨다. 백신사용으로 인한 직접적 인체감염 사

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오히려 상재국가에서는 사람감염의 확률을 낮추

기 위해 FAO에서 백신사용을 권장한다. 중국의 경우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매

년 수백명이 AI에 감염되어 사망했을 것이다.

○ 백신 때문에 농가에서 방역이 소홀해 지지 않을까?

- 백신은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다. 백신의 사용목적은 질병퇴치가 아닌 질병을 예방

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이다. 백신접종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계획에는 농가와 소비자 교육, 철저한 기록과 계군관

리, 신고 및 보상체계의 변화, 백신 후 모니터링과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오리에 사용할만한 백신이 있을까?

- 현재까지 오리에서 백신은 닭에서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2번의 

사독백신이나 어린 일령에서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을 벡터로 한 생독백신과 1회 독

백신의 조합을 사용하여 효과를 거둔 실험들이 있었고 국내에서 가능할지 실험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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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처분 정책과 긴급백신 정책

가. 살처분 현행 정책의 문제점

○ 살처분 결정 및 집행상의 문제

- 살처분 및 매몰 인력·장비 등 부족, 축산농가의 매몰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함.

- 법령에서 정한 살처분 방식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여건에 적용하기 곤란하여 지연

되는 사례가 많음.

○ 살처분 참여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농민이나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 및 심각

한 정신적·육제적 피해가 발생함.

○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문제

- 매몰된 동물의 사체가 썩어 발생하는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

- 대장균, 장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 침출수에 포함

된 오염물질로 인한 보건상 문제 및 환경오염피해가 유발됨.

○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 배분 등에 있어서의 왜곡 발생

-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살처분의 집행, 매몰지 확보, 축산농가 보상비

용 등 사후적 비용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2016년 겨울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피해 농가

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1,687억을 긴급 편성한 바 있음.

- 이처럼 방역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에는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살처분 매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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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역정책별 장단점

살처분정책 백신정책

장점

신속한 확산방지 살처분정책의 효과적인 보조수단

피해 최소화 가능 바이러스 배출량감소로 인체감염예방

청정국 지위유지 수월 생산유지 가능, 희귀종 보존가능

바이러스 종에 무관 저비용 – 200원/마리

단점

고비용(인력 및 장비) - 1만원/마리 잠재감염과 바이러스 배출

산업유지 불가 야외주와 구별 어려움

윤리적, 종교적 문제 사독백신 단점(개체접종,항체생성기간)

환경적 문제(침출수) 수출시 무역장벽

공통
계획과 상황에 따른 전략필요

훈련과 교육 필요

○ 차단 방역과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색출과 살처분은 HPAI와 같이 해외에서 유입되

는 악성 전염병들에 대처하는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역수단이지만 사육시스템에 따

라 효과적인 차단방역이 쉽지 않으며 대규모 농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발생이 닥친다면 

효과적으로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HPAI가 전국적으로 확산 또는 만연되거나 방역체계가 허술하여 살처분 정책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경우 또는 홍콩과 같이 지속적으로 특정지역에서 HPAI가 전파되

어 오는 것과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살처분 박멸정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

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선진국에서는 AI 발생시 살처분만으로 확산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백신을 사용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백신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수단, 이스라엘, 

코트디부아르, 러시아, 파키스탄 등으로, 이 국가들은 긴급백신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다. 백신정책의 구분

○ 백신 시점에 따른 구분

- 예방백신: 철새도래지, 고위험지역의 산란계/종계군에 대한 계절적 적용. 동물원, 

종보존용 개체의 위험도에 따른 예방적 접종.

- 긴급백신 (링백신): 발생농장 중심으로 백신존을 형성하여 전파속도를 감소시킴.

- blanket(mass) 백신: 축종과 지역구분 없이 감수성 개체 전체 접종.

○ 백신 후 살처분 정책과 병행방법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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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ccinate to kill(salughter): 백신 후 살처분 실시, 전파속도 감소.

- vaccinate to live: 동물원, 종보존개체를 위해, 산업생산 유지를 위해, 바이러스 전

파위험 없을 때, 위험지역의 신규계군 입식 시.

○ 실시 지역에 따른 구분

- 지역백신: 양계농가 밀집지역, 고위험 지역의 바이러스 전파 속도감소.

- 전국백신: 발생 통제 불가능 할 때, 상재화. 축종에 따라 다양한 백신 적용(부화장, 

재조합백신, 사독)

○ 축종에 따른 우선순위

- PL(순계), GPS(원종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산란계, 종계, 종오리 >육용계(토

종닭, 육계, 육용오리)

라. 긴급백신정책(링백신)

○ 긴급백신(링백신)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백신존을 형성하여 HPAI의 전파 속도를 감

소시키며 백신 후 살처분 정책과 병행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다.

○ 긴급백신의 경우 역가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2~3주)에 HPAI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

는 한계가 있지만, 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폐사를 줄이고 바이러스 배출을 줄여 살

처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확산을 줄일 수 있음.

a. 링백신은 살처분 정책의 보완대책.

b. 계군에 면역을 부여하여 발생지 주변의 바이러스의 증식과 배출을 감소.

c. 백신접종으로 인체노출과 감염기회를 줄일 수 있음.

d. 전축종이 아닌 산란계ㆍ종계 농가에 실시  - 육계ㆍ오리ㆍ기타는 살처분

e. 지역백신: 전파양상이 시급하고 살처분이 어려운 지역 우선 실시

f. Vaccine to kill 정책: 오염지역 주위 긴급 링백신으로 전파속도를 줄인 후 살처분

g. Vaccine to Live 정책: 종보존, 살려야할 개체들(천연기념물, 동물원) 백신 후 보존

h. 검토 가능한 제품

① 사독백신

- 다국적기업 상용제품(세바, 메리알, 조에티스, 멕시코, 중국 등)

- 국내균주

② 재조합(Recombinant) 백신

- 부화장용 :  메리알(계두 + HPAI 벡터), 세바(마렉 + HPAI 벡터)

- 부화장, 성계 : 미국(ND+HPAI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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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백신 후 계군 모니터링과 DIVA실시.

j. 이후 전파양상에 따라 살처분정책으로만 진행가능.

○ 백신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바람직한 전제조건

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②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③ 상재화 된 상태에서 백신프로그램으로 인체감염과 바이러스 배출 감소목적

마. 긴급백신도입 시 장점과 우려

○ 장점

① 살처분 정책 보완 

② 대규모 살처분 과정에 시간적 여유확보

③ 바이러스 배출량 완화로 전파속도 지연

④ 경제적 효과 우수 - 백신 후 살처분과 긴급 살처분 비용 거의 동일

⑤ 바이러스 증식량 감소로 인체노출과 감염기회를 줄일 수 있음

⑥ 종보존, 희귀개체 보존1)

○ 단점

① 사독백신의 효능발현에 시간이 걸림 (3주 이상)

② 벡터백신의 경우 검증 필요

③ 철저한 백신팀 관리 필요

④ 바이러스 변이 우려– 긴급백신의 경우 해당 없음

6. 백신접종 프로그램 시나리오

가. 시나리오 1: 긴급백신– 링백신 to kill

- 발생지 주변 3km ~10km에만 링백신 도입 

- 3km 이내 살처분 정책 유지

- 접종한 농장은 살처분팀이 확보될 때 살처분 실시

a. 예상물량

① 3km ~ 10km링백신

- 3 ~ 10km 까지(산란계, 종계) 평균 200만수분

- 백신단가 + 접종비, 총100원 가정 = 2회 4억

② 주변 육계/오리 등 살처분 유지

1) 국내 HPAI 예방용 백신 도입 타당성 분석 및 효능평가 연구, 2016, 권혁준, 김재홍 서울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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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백신팀

① 한 농장당 7~10명 투입 (작업속도:5~7만수/일)

② 백신팀 10팀이 3일 작업분량 x 2회

③ 발병농장 10km에서 3km로 먼 농장에서부터 작업개시

④ 수의사 감독 하에 실시 - 접종인원별 작업일지 기록

⑤ 4주차 후 접종인원별로 샘플링 - 항체검사 실시 

⑥ 인원별 항체검사 실시 후 백신팀 접종점수 평가 

   - 차후 비용지급(50%) 옵션 - 역가평균과 누락%에 근거 결재금액 차감

c. 작업지역(예)

① 포천, 안성, 천안, 세종, 양주 

② 산란계 밀집 사육 지역

d. 출구전략(모니터링과 사후조치)

① vaccine to kill의 경우 출구전략 필요 없음 

② 모든 백신접종된 농장의 개체는 이동제한 됨

③ 전국의 발병 상황종료 42일 이후 새로운 백신접종 금지

나. 시나리오 2: 긴급백신– 지역백신(vaccine to live)

- 16년 경기도와 같은 산발적 지역적 발생시 특정지역 집중 백신실시

- 생산물량 유지와 수급을 목적으로 할 때 

- 접종한 농장은 이후 DIVA 검사로 감염 시 현재와 동일한 살처분 실시

- 비감염시 생산 지속 – 도태까지 주기적 폐사 모니터링과 항체검사 실시

- 자체발병 없을 경우 청정국 획득 가능



- 12 -

a. 예상물량

① 경기도 전체 산란계, 종계 물량

   - 1500만수(산란계, 종계) 

   - 백신단가 + 접종비, 총100원 가정 = 2회 30억

② 주변 육계/오리 등 살처분 유지

b. 백신팀

① 한 농장당 7~10명 투입 (작업속도:5~7만수/일)

② 백신팀 20팀이 13일 작업분량 x 2회

③ 수의사 감독 하에 실시 - 접종인원별 작업일지 기록

④ 4주차 후 접종인원별로 샘플링 - 항체검사 실시  

⑤ 인원별 항체검사 실시 후 백신팀 접종점수 평가 

   - 차후 비용지급(50%) 옵션 - 역가평균과 누락%에 근거 결재금액 차감

c. 작업지역

① 발생지 주변에서 비발생지 쪽으로 확대 적용

② 백신접종한 농장의 모든 개체는 이동제한됨

d. 출구전략(모니터링과 사후조치)

① 농장 관할 수의사를 통해 정기적 모니터링 후 보고

② 접종농가 중 미감염 농가의 정기예찰과 발병 시 별도 보상플랜 마련

③ 주기적 항원검사 실시, 감시계 도입

다. 시나리오 3 : 예방백신– 지역백신(vaccine to live)

- 하천근처와 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 예방 백신실시

- 질병 확산방지와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할 때

- 접종한 농장은 이후 DIVA 검사로 감염 시 현재와 동일한 살처분 실시

- 비감염시 생산 지속 – 도태까지 주기적 폐사 모니터링과 항체검사 실시

- 자체발병 없을 경우 청정국 획득 가능

a. 예상물량

① 고 위험지 주변의 농장

   - 500만수(산란계, 종계) 

   - 백신단가 + 접종비, 총100원 가정 = 2회 10억

② 주변 육계/오리 등 살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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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백신팀

① 한 농장당 7~10명 투입 (작업속도:5~7만수/일)

② 백신팀 10팀이 8일 작업분량 x 2회

③ 수의사 감독 하에 실시 - 접종인원별 작업일지 기록

④ 4주차 후 접종인원별로 샘플링 - 항체검사 실시  

⑤ 인원별 항체검사 실시 후 백신팀 접종점수 평가 

  - 차후 비용지급(50%) 옵션 - 역가평균과 누락%에 근거 결재금액 차감

c. 작업지역

① 고위험지 겨울 철새도래 시기 예상 전계군 연중 접종

d. 출구전략(모니터링과 사후조치)

① 농장 관할 수의사를 통해 정기적 모니터링 후 보고

② 해당농가에 대한 강화된 차단방역 상시 유지

③ 주기적 간이키트 항원검사와 예찰 프로그램 실시, 감시계 도입

7. 백신접종 사후관리 및 출구전략2)

○ 백신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수립

- 백신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이 없이 방치한다면 구제역과 같이 무증상 감염이나 신

고지연으로 인하여 상재화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HPAI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접종군 또는 농장에 대한 이동 통제 등 사후

관리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① 백신접종 후 야외감염과 백신접 종군을 대량으로 감별할 수 있는 감별진단기술

(DIVA) 및 이를 위한 감별 백신주 개발 (또는 선정).

② 백신접종 후 immune press에 의해 출현할 수 있는 변이주에 대하여 지속적 모

니터링 실시.

2) 국내 고병원성 AI 백신접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출구전략 개발 최종보고서, 2018. 서울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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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백신주의 방어효과에 대한 지속적 검증.

④ 백신접종 농장에 대한 야외감염 발생시 조기검색을 위한 광범위한 예찰체계 가

동·백신접종 농장에 SPF닭 또는 AI 항체음성계를 투입함으로써 항원 감시계 

활용 시스템 구축 등.

⑤ 감별 진단법, 야외감염 예찰법 등의 기술에 대한 진단법 보급 및 지방방역기관 

요원 교육 병행.

○ 긴급 백신접종 중단 및 근절을 위한 출구전략

- 긴급 백신접종 정책 실시 후 사후관리 방안과 연계한 상황별 출구전략 개발이 필

요하며, 백신 접종 후 시행하여야 할 조기근절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 출구전략 시행 전 검토사항

․ 백신접종 비용 및 살처분 비용 등 백신접종 정책에 따른 총체적 방역 예산

․ 백신접종에 의한 효과와 추가 발생/유입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오리농장 

및 야생조류에 대한 집중적 예찰 포함

․ 백신접종 종료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설정

․ 백신접종 중단 후의 근절 가능성

․ 백신 접종 중단 후의 예찰계획 수립 및 HPAI 바이러스의 비존재 증명 방안

․ 근절정책 수행을 위한 로드맵 준비 등

-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성 평가

․ 신뢰도 95%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에 의거한 가금농장에 대한 광범

위한 바이러스 항원검사 실시.

․ DIVA 프로그램에 의한 야외농장 항체검사 확대 및 감염항체 부재 증명.

- 긴급 백신접종 정책 시행 후 백신접종 중단시점 결정

․ 백신접종 정책 시행후 언제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근절정책을 도입할 것인가 라

는 문제는 출구전략의 핵심이므로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없는 시점이 최적의 시

점이 될 것임.

․ 따라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성 평가가 우선적이며,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중단시점 결정 바람직.

① 최종 발생후 2개월간(잠복기 21일 x 안전계수 3) 추가발생이 없을 시

② 겨울 철새가 북상한 5월 이후 1개월간 추가발생이 없을 시

- 백신접종축 또는 농장에 대한 처리방안

․ 백신접종 중단 이후 기존의 백신접종 축에 대한 처리방안은 출구전략 시행에 있

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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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축의 도태

 ① HPAI 조기근절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축의 살처분/도태가 필수적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② 백신접종 중단 및 조기근절 정책 돌입 이후 백신접종축에 대하여 도태를 실

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5

․ 백신접종축 유지 및 관리

 ① 백신접종 농가 측의 반발로 백신접종축의 살처분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농

장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로 살처분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이동금지 적용이 

대안일 될 수 있음.

 ② 백신접종축의 자연도태 기간까지 농장 외 이동금지 시행: 이동시에는 방역

당국의 승인과 추적관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③ 백신접종 조류에서 유래한 부화란 및 초생추의 이동 제한은 없으나 지속적 

추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함.

 ④ 백신접종축의 표시는 비현실적이므로 백신접종 농장에 대한 관리로 이를 대

신함.

○ 백신접종 종료 후 HPAI 근절방안 확립 및 정책 로드맵 작성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항원 및 항체 검출에 의한 예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이며, 통계학적 예찰(statistical surveilance)과 표적예찰(targeted surveilance)로 나

누어 접근하여야함.

- 통계학적 예찰

․ 현행 전국적 예찰방법에 의하여 항원 및 항체 검사 실시와 병행하여 육용오리에 대한 

도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여 오리농가에 대한 감염 부재를 증명하여야 함.

․ 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임상증상 발현 또는 외견상 허약한 닭을 대상으로 도축

장 검사를 실시하여 계열 주체 및 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제고가 필요함.

- 표적 예찰

․ 상시적 발생지역의 농장, 재입식 농장, 재래시장 조류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항

원,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부재를 증명토록 해야 함.

․ 재래시장 가금류 중개상인 관리 및 그 계류장에 대한 전국적 검사 실시.

○ 항원 및 항체에 대한 예찰 검사방법

- 백신접종 농장에 대하여 SPF 감시계를 투입하여 DIVA 프로그램에 의한 항체 예찰 

검사법과 병행해서 항원 및 항체 검출을 실시함(아래 개요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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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검사는 통상적으로 혈구응집억제반응(HI test)을 실시하고, 야외감염 여부에 대

하여는 AGP 검사를 병행함.

- 야생조류에 대한 항체검사가 필요할 때는 ELISA 검사 실시.

○ 관련 업종 및 단체 (stakeholder)와의 협력방안 구체화 추진

- 출구전략의 성공 여부는 사육농가와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와 자율적 방역노력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정밀한 예찰체계와 함께 의심축에 대한 농가의 신고의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정기적 회동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가 및 관련단체와의 소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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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현황

a. 기술현황

- AI 발생에 따른 대응방법 개선

․ AI 긴급행동지침(SOP) 제정 : 살처분·이동제한 등 긴급방역조치를 위한 기준 마련

․ 야생 조류 AI 검사 확대, AI 상습 발생지역 및 철새 도래지 인근 농장에 대한 주기

적인 예찰 실시

․ AI 방역개선 종합대책 마련

․ 기존 동절기 특별방역 → 연중 상시방역

․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위기경보 수준 향상, 전국 일시 이동중지 추가,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구성, 살처분·매몰 처리 요령 구체화 등

- 현재 우리나라는 HPAI 감염시 긴급백신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을 택하

고 있음.

- 저병원성 H9 바이러스 사독백신이 개발된 바 있고, 역유전학기술(reverse genetics, 

RG)을 이용하여 PR8 6개 유전자와 국내에서 발생한 HA5, NA1의 표면항원유전자를 

가지는 재조합 바이러스들이 백신주로 개발된 바 있음. 본 연구자들은 PR8 바이러

스에 잔존하는 포유류 병원성 유전자 제거, HA, NA 조합에 따른 바이러스 증식성 

저하문제 해소, HA2 공통 항원 결정기 (epitope)의 면역원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

행하여 새로운 H5N1, H5N2 및 H5N3 재조합 백신주 여러 종을 이미 개발하였음.

- 백신뱅크 및 stockpling 등에 대한 정책적 조사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으며, 살처분 

근절정책 사용이 불가능한 유사시의 HPAI 백신접종 의사결정과 백신접종 후 접종

축의 사후관리 및 장기적 근절정책 등 출구전략이 전혀 연구된 바가 없음.

b. 지식재산권현황

- 국내 HPAI 백신 관련 및 접종 사후관리 관련 지식재산권 전무.

c. 기타현황 

-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H5형 백신 제조용 항원(5종, 각 1천만 수 분)을 비축 완료(‘18,12월)  

- 2020년 인증을 목표로 HPAI OIE 표준실험실 지정 신청 예정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a. 기술현황

- OIE는 완충지역(buffer zone, 10km 이내)에 긴급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

지역(500m)내 살처분 실시함(SOP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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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가금은 감독과 승인 하에 출하(도축)를 위한 이동 외에

는 백신을 접종한 구역 밖으로 이동이 금지됨. 또한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 대한 

GIS 좌표 기록을 보유하며, 모든 백신을 접종한 가금은 조작 불가능한 특정 표식을 

하게 되며, 농장은 백신 기록을 유지하고 all-in/all-out 시스템으로 사육함.

- 네덜란드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자가소비용 혹은 애완용 가금의 경우 다른 농장이

나 회원국으로의 이동이 금지되고 개별적으로 표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

로 이동 가능. 또한 유기농 방목 사육하는 산란계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다른 농장

이나 도축장으로의 이동만 허용.

- OIE는 관리지역(control area)에 있는 마지막 발생 농가를 세척 소독한 후, 최소 42

일(잠복기인 21일의 2배 기간)동안 최종 발생농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백신접종 중단.

- 6개월 또는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정기적 예찰을 실시하여 항원이 순환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며, 미국의 칠면조의 경우, 1년간 3~4주마다 항원검사를 실시함. 

- EU는 백신접종에 의해 AI감염 방어에 성공하고 있음(동물원의 야조 면역, 이태리 

북부의 양계농장, 프랑스 서부 오리 등).

- EU나 OIE는 긴급시에 살처분 가금수를 줄이는 수단으로 백신의 사용을 적극적으

로 권고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한국의 SOP에 비해 농가방역 관련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SOP는 농가방역 수칙으로 농가예찰에 방역단계별로 나누어 농가 주요

사항 및 산란율, 폐사율, 소독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지만, 일본은 농장이 사양위

생관리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야생 조류 침입방지대책을 철저히 이

행하고 있는지도 조사 함.

․ 100마리 이상(타조는 10마리 이상)의 가금을 소유한 농장은 모두 사양위생관리 

대상 농장가 지정.

- 일본은 방역담당자가 관할 가금 사육농장을 방문하여 사양 위생관리 체크 표에 근

거하여 확인토록 하고 있음.

․ 야생동물 침입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위생 상태를 체크

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한국 SOP중 야생조류 관련 조항에는 사전방역이나 야생 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침투 방지를 위한 농가의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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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장현황 

- OECD 통계보고에 의하면 가입국 기준 4대 가축(소, 돼지, 닭, 양)의 2010년 사육마

릿수는 54억두였고, 2016년은 59억두로 조사되어 연평균 약 1.7%의 성장세가 있어 

백신관리 기대축의 수는 점증하고 있음.

- 2017년 세계가축질병이해보고서(FAO)3)에서는 수출입 등으로 인한 국가간 AI확산

과 국가별 상재화에 대한 우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이 경고되었고, 이에 

따른 전략적 가축수출입 체계 필요성의 근거와 가축가축질병관리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감염국(diesase absent)이었던 중국은 2019년 현

재 감염국(diesase present)이 되어 사육중인 돼지의 40~50%이상을 살처분

(Rabobank, 2019; 로이터, 2019) 시킴으로써 가축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

적 손실에 대한 실증사례이 되어버린 형국임

- 가축백신은 `17년 미화 65억 달러의 글로벌마켓 형성이 있었고, `22년에는 86억 달

러로 연평균 5.9%의 성장세가(Markets and Markets, 2019)4) 예측되었음 또한 이외

의 시장예측 전문기관에서도 가축백신의 연평균 시장 성장치를 6% 내외로 보고한 

바 있음, 현 국제적 질병상황을 볼 때 예방 또는 확산저지 목적을 갖는 가축백신의 

요구량은 기존 예측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음.

c. 지식재산권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생산을 위한 다중 플라스미드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 

(2012년, 국내).

d. 표준화현황 

- HPAI 백신 관련 표준화 없음.

3) GLOBAL ANIMAL DISEASE INTELLIGENCE REPORT

4) "Veterinary Vaccines Market Type (Porcine, Poultry, Companion Animal, Aquaculture), Disease (Porcine Parvovirus, 

Swine Pneumonia, Avian Influenza, Rabies, Clostridial Diseases), Technology (Inactivated, Toxoid, Recombinant) - 

Global Forecast t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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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구개발 범위

○ 백신 접종 농장의 감염축과 긴급백신 면역획득률 검색을 위한 축종별 사후관리 모니

터링(예찰방법) 연구

- 백신 후 감염축과 백신축 구분을 위한 실험역가 근거 조사

- 축종별 항원·항체검사 방법(샘플링 목적장기(기관, 분변, 실질장기)에 따른 검사 

역가 근거마련, 감염축의 항원배출 기간별 근거 조사, 제조사별 간이키트 테스트 

민감도 조사, ELISA(제조사별), HI 항체 검사 방법에 따른 근거 조사

- 모니터링 주기와 감염 후 역가에 대한 근거 조사

- 적정 시료 샘플링 수에 대한 근거 조사

- SPF 감시계를 활용한 오리, 닭농장의 예찰방법 검토  

- 오염확산방지와 정기검사를 위한 정기적 폐사계 수거/처리방안 검토

- 농장자체모니터링 기준 설정(예: 폐사율, 산란율 10%이상 변동시 신고)

○ 백신 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출구전략) 

- 백신중단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백신 후 농장의 방역행태에 따른 정책개발 - 조기신고, 신고지연, 발생시 보상금액 등 

○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

관리 방안

- 축종별 백신 접종축 처리 방안(Vaccine to kill, Vaccine to live)에 대한 OIE 규정 

조사

- 미국, 프랑스 등 긴급백신 사용국의 관리방안 조사 

- 통계학적 예찰(statistical surveillance)과 표적예찰(targeted surveillance)방법을 적용

한 예찰 시스템 구축

- 백신접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 형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백신 동물에 대한 

안전성, 바이러스 배출확률, 인체감염 확률 등), 언론을 통한 백신에 대한 연구와 

홍보 계획 수립, 백신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인포그래픽 등 홍보자료 제작 

○ 비상시 긴급백신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긴급  검

정시스템 마련 방안

- Seed virus대비 제품에 대한 역가 및 안전성 평가 근거 마련

- 백신주 stock에 대한 수량산출 근거 마련, 각 지자체별 수량 확인 근거 및 축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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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가능 수량 근거 도출, 완제품 생산 시 실제 사용가능량과 접종 시 손실치를 계

산한 현실적 수량 도출

- 해외 제조 백신검정 기준 참조

- 긴급백신 검정기준 절차와 기준 제정, 현행 검역본부 검정기준 수정 협의

○ 사후관리 방안의 연구내용 각 항목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대응 SOP’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 

○ 킥오프미팅, 2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 주체별 연구과제 참여와 의견 수렴

- 킥오프 미팅 : 농림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검역검사본부(조류인플루엔자 연구

진단과), 수의학계(김재홍 교수, 권혁준 교수), 양계협회, 임상수의사

- 자문회의 : 정책주무기관 포함 지자체 방역정책담당자, 부화장, 유통업체, 언론, 현

장전문가, 학계, 동물위생시험소, 백신제조사

○ 질병 피해에 대한 경제성 평가(축종별 - 산란계, 종계, 육계, 토종닭, 오리) 

- 살처분에 대한 비용(보상 플랜), 백신에 대한 비용, 검사, 예찰등 기반 방역 비용

○ 질병에 대한 2차적 사회비용 산출, 조사서 실증조사 

- 질병에 의한 산업, 국가적 피해 범위 정립 및 산출근거 마련, 직접적 피해액 추정

식 개발, 간접적 2차 산업에 대한 피해액 추정식 개발

○ 정책주체에 대한 이해관계와 고려요인 분석

- 농림부, 검역본부 등 기관방문, 실무 면담, 재정소요액 산출 근거 파악, 농가 및 부

화장, 유통 등 관련 업종 방문면담, 학계, 현장전문가

○ 시나리오별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그램(엑셀) 개발(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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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백신 접종 농장의 감염축과 긴급백신 면역 획득률 검색을

위한 축종별 사후관리 모니터링(예찰 방법) 연구

가. 백신 후 감염축과 백신축 구분을 위한 실험 역가 근거 조사

○ 백신 접종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은 다양하며, 일부 조류들은 면역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각 조류에 대한 면역 수준과 바이러스 유출 억제력은 백신과 관련된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다. 예를 들어 효과적인 콜드체인 및 적절한 용량, 용법에 영향을 받는

다. 또한, 면역수준과 바이러스 유출 억제력은 조류의 종과 나이와 같은 숙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영양상태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packman and 

Jackwood, 2019)

○ 비록 실험실 연구 결과는 백신이 바이러스 유출을 제거 하거나 검출하기 힘든 수준으

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필드 수준에서 바이러스 유출을 완전히 막

을 수는 없다 (Swayne, 2006; Kapczynski and Swayne, 2009; Bruschke et al., 2009). 백

신 접종 계군을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면, 백신 접종 계군이 AIV 감염될 경우, 임상 징

후를 억제함으로써 AIV 감염상태(Silent infection)가 유지될 위험성이 있다.   

○ 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상재국에서 사용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백신정책은 endemic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바

이러스 의 숙주면역에 대한 회피기전을 유도할 수 있다 (Peyre et al., 2009, Watanabe 

et al., 2012, Leung et al., 2013). Clade 2.3.2 바이러스에서 clade 2.3.2.1c 바이러스로 

변화됨에 따라 형성된 돌연변이는 바이러스 항원성의 변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바이

러스의 증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포유류와 같은 다른 숙주에 대한 증식

성 변화도 유도할 수 있다. 즉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제작 및 배포를 위

해서는 효과적인 백신의 제작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바이러스의 변이양상까지 같이 추

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백신 접종 면역 획득률 (vaccination coverage and efficacy)의 중요성

○ 백신 프로그램의 효과를 현장에서 모니터링하여, 백신접종 및 관리 방법이 효과적임

을 확인 해야 한다 (Bruschke et al., 2009).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획득 (vaccination 

coverage)은 백신 접종 정책의 실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집단적 개념으로 볼 때,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획득률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실

제적으로 특정 집단의 가금류에 HPAI가 감염되었을 때 예방 효과와 전염에 대한 차단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백신 접종을 했다 하여도 그 지역 또는 특정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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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역 수준이 낮다면 백신에 의한 효과적인 예방은 기대할 수 없다 (Marangon et 

al., 2008)

2) 백신 접종 면역 획득률 설정

○ 집단 접종 면역 획득률은 60%~90%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다.  

Bayesian method에 의한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80%의 계군 면역 획득률이 되어야 한

다.

○ 이집트는 면역 획득률이 낮아서 백신 접종이 실패한 경우에 속하며, 개별 농가 단위

로는 36%의 가금만이 백신을 접종하였고, 상업적 대규모 농장 단위에서는 50%~60% 

만이 백신을 접종하였다 (Bouma, 2008; Bouma et al., 2009).

○ 최근의 백신과 백신 접종의 국지적 실패 요인으로 항원적으로 부적절한 백신주를 사

용한 오류도 지적되고 있다. H5N1 HPAI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

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돌연변이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항원성 

면에서 백신주가 야외주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변이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

의 백신에 의한 방어 면역 획득률이 낮아지게 된다 (Swayne, 2012).

3) 비축용 HPAI 백신 뱅크

○ 선행연구를 통하여 3종(clade2.3.2.1c 및 clade2.3.4.4c에 속하는 H5N8와 H5N6) 의 백신

주 중 2종(Clade 2.3.2.1c H5N1형과 Clade 2.3.4.4c H5N6형)에 대하여 농림축산 검역본

부(검역본부) 주관의 AI 백신대응 T/F팀의 논의를 거쳐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었다 (서

울대, 2018).

4) 감염축과 백신축의 구분을 위한 실험 역가

○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현재 닭과 칠면조는 항체 역가를 통해 AIV를 막을 수 있다고 알

려진 유일한 종이다 (Koch et al., 2009; Bouma et al., 2007). 필드 수준에서의 감염축

과 백신축을 구분하기 위한, 혈청 역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백신 종류 및 항

원성에 따른 역가 반영시기, 역가 반영 정도 등에 대해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축종별 하기 4 가지에 상황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비상시 대비 고병원성 

AI 백신주 선정)

- 자연 감염 역가

- 백신 역가

- 백신 이후 감염된 상태의 역가(백신 역가가 반영되는 시기에 따른 감염역가 반영의 

해석이 현재 제한됨)

- 감염(Silent infection) 이후, 백신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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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항원성 면에서 백신주가 야외주를 충분히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변이가 지

속되고 있으며, 항원적으로 부적절한 백신주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기 4

가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된다.

○ 백신을 하지 않은 개체의 자연 감염 역가는 육계, 산란계, 종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

며, 주령 및 영양상태에 따라 역가 정도, 역가 전환 속도 등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

로, 자연 감염 역가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 권장 백신 역가

- 긴급백신을 할 경우, 백신 모집단의 대부분이 Seroconvert 해야 하며, 항체 역가는 

설정된 임계값에 일관되게 도달 해야 한다 (OIE 권고사항) (Bouma et al., 2010).

- 최소 32~40의 HI titer가 권장되었으며 (Swayne, 2006), 미국에서는 2^5 32 이상의 

HI 타이터 백신만을 라이센스 부여 한다.

- 높은 역가2^7 (128 HI titer)는 백신이 바이러스 유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Swayne et al., 2006), 2^4 16 정도의 낮은 HI titer는 임상 징후로부터 접종축을 보

호 할 수 있다 (Tian et al., 2005; Sasaki et al., 2009; Ellis et al., 2004; philippa et 

al., 2007).

5) 긴급 백신시, 역가 분석을 통한 감염 및 백신축 구분의 한계점

○ 실험실적으로 감별 가능한 DIVA 백신과 혈청학적 감별법은 개발되었으나 광범위한 

대량의 야외 가검물을 대상으로 한 용이한 항체 감별 검사방법은 현실적으로 정립되

지 못하였다.

○ 백신접종 계군 또는 개체의 감염에 대하여는 항원 또는 바이러스 분리에 의하여 야외

감염을 진단하여야 하나, 전국의 양계장과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

- 오리와 같은 Waterfowl 에서의 항체는 AIV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Wanaratnan et al., 2011).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낮은 항체 역가를 보유한 오리

가 AIV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임상 증상 및 바이러스 유출로부터 보호 될 수 있다

고 보고했다 (Kim et al., 2008; Pfeiffer et al., 2010)

- 또한, 오리의 경우 백신을 한다 할지라도, 역가 및 높은 면역획득률을 유지하는 것

은 쉽지 않다 (Webster et al., 2006; Middleton et al., 2007).

- 충분하게 야외주에 대한 항원성을 지니고 면역원성을 지닌 DIVA 백신을 구비한다

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제한이 된다. 이에 따라, 긴급백신을 할 경우, 감염축과 

백신축의 구분을 역가 검사를 통해 한다는 것은 제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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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긴급백신을 할 경우, DIVA의 한계점, 오리 백신의 제한점, 백신주와 

야외주를 역가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감시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 백신 접종 효율의 요인 분석

                          (Spackman and Pantin-Jackwood , 2014) 

- 참고사항 -

감시/예찰(Surveillance)와 모니터링(Monitoring) 용어 사용에 관하여

건강관련 분야의 용어로서 모니터링은 예찰(Surveillance)에 비해 짧고 간단하며, 정기

적 관찰을 의미한다.  예찰은 지속적이고 프로그램화 된 관찰이며(active, passive, 

sentinel- surveillance)등의 방법론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두 용어가 같은  의미로 

혼용되었으며, 현장언어에 준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필요시 수정이 가

능하다. 

(https://www.researchgate.net/post/What_is_the_difference_between_monitoring_and_s

urvei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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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종별 항원·항체검사 방법

1) 축종별 항원·항체 예찰 대상

가) 오리: 육용오리, 종오리

나) 산란계: 중추, 산란, 출하 예찰, 중간 추가 입식 계군 예찰(삼계수탉)

다) 종계: 육용종계, 산란종계, 중간 추가 입식 계군 예찰(수탉)

라) 희귀 동물 및 동물원

2) 항원 항체 검사 고려사항 

○ 감염축과 백신축의 검사 방법은 축종, 상황, 백신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 상황: 평상시, 생산지수 및 임상증상, AI 발생 위험 단계, 백신 접종 이후, Vaccine to 

Live, Vaccine to Kill

나) 축종: 산란계, 종계, 종오리, 희귀종 등

다) 전략: protective Vaccine, Suppressive Vaccine, Targetted Vaccine

3) 항원 검사

가) 항원 검사는 스왑 샘플링을 기본으로 하며, 목적 장기는 구강 인후두/기관 및 총배설

을 기본으로 한다. 

나) 샘플은 5개씩 풀링을 한다.

다) 오리에서 급수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오리들이 머리를 담그고 급수하는 경우 물의 샘

플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Personal communication w/ L Sims)

라) 실험실 검사는 Real-time RT-PCR 과 종란 접종을 통해 진단 한다(Swayne and 

Kapczynsk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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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체 검사

○ 항체검사는 통상적으로 혈구응집억제반응(HI test)을 실시하고, 야외감염 여부에 대하

여 대하여는 AGP 검사를 병행한다. 

○ 야생조류에 대한 항체검사가 필요할 때는 ELISA 검사를 실시한다.

가) 항체 검사의 한계

(1) 혈청 검사는 백신이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계군의 바이러스 감염이 없음을 입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감염 과 백신접종에 대한 반응을 감시 및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급성 감염의 경우 혈청학적 반응을 보이기 전에 폐사가 되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Suarez et al., 2007)

(2) AIV antigenic drift는 Hi test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Spackman et al., 

2008), 장기간의 백신 프로그램 운용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Escorcia et al., 

2010)

나) 항체 검사의 장점

(1) AIV에 감염된 가금류는 HA, NA, NSP, Nucleoprotein, matrix protein 및 Polymerase

에 대한 항체를 생성한다. 각 단백질에 대한 titer는 증가 및 감소 속도가 다양하다. 

항체 검사는 주로 AGID, Nucleoproteins specific ELISA 가 사용된다. 

(2) AGID 검사는 감염 후 5일 이내 조류를 감별할 수 있으며, 닭과 칠면조에서는 신뢰

할 수 있으나, 오리 등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 (Spackman et al., 2008; OIE code, 

2015; OIE manual, 2015)

(3) HA 및 NA based 혈청학적 검사는 16 HA와 9 NA에 대해 각각 Specific 하게 진행된

다. HA 및 NA based 혈청학적 검사는 AIV의 Suveillance 및 Subtype 확인이 가능하

다 (packman et al., 2008; OIE cod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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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체 검사 모식도(OIE-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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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원 검사 모식도(OIE-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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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니터링 주기와 적정 시료 샘플링 수의 근거 조사

1) 혈청 검사(항체) 샘플링 개수

가) 기본 샘플링 개수

- 감시계 10마리(양성 전환율이 30%이상일 때, 1개의 샘플에서 양성일 확률 95%) 

(Maragon et al., 2000)

- 백신 개체 20마리(음성 계군이 10%이상일 때, 음성계군을 알아내는 확률 95%) 

(Maragon et al., 2000)

나) 축종별 샘플링 개수(USDA, 2016)

(1) 산란계 중추 농장

- 중추 이동 3주 전, 80에서 100수 혈청 검사 실시

- 중추 이동 후, 2주 뒤 30 마리 백신 계군 혈청 검사 

- 중추 이동 후, 2주 뒤 20 마리 감시계 혈청 검사

(2) 출하농장

- 출하 3 주 전, 30수(감시계 10수, 백신계 20수) 항체 검사 (USDA, 2016)

(3) 종계, 산란계 농장

- 농장 크기에 따라, 30~100수 항체 검사 

- 20~30 마리 백신 계군 혈청 검사 

- 10~20 마리 감시계 혈청 검사

(4) 오리농장

- 농장 크기에 따라, 감시계 25마리 이상 항체 검사 

2) 폐사체 및 스왑(항원) 샘플링 개수 (USDA, 2016)

가) 축종별 샘플링 개수

(1) 산란계 중추 농장

- 중추 이동 3주 전, 80에서 100수 항원 검사 (5개씩 풀링)

- 중추 이동 후, 2주 뒤 20 마리 백신계군 항원 검사 (5개씩 풀링)

- 중추 이동 후, 2주 뒤 10 마리 감시계 항원 검사(5개씩 풀링)

(2) 출하농장

- 출하 3 주 전, 30수 (감시계 10수, 백신계 20수) 항원 검사 (5개씩 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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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 전, 당일 폐사체 진단 실험실 송부하여, 전체 항원 검사

(3) 종계, 산란계 농장

- 농장 크기에 따라, 30~100수 항원 검사 (5개씩 풀링)

(4) 오리농장

- 농장 크기에 따라, 감시계 25마리 이상 항원 검사 (5개씩 풀링)

3) 샘플링 주기

가) 상시 감시 예찰의 효용성

- 2000년부터 2005년 이탈리아의 감시예찰 시스템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전체 AI 양

성 발생 건수의 61%가 상시예찰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임상증상에 의한 검사

에서 32%, AI가 발생한 뒤의 확진은 7%로 각각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시 감시 예찰 시스템 운용은 필수적으로 판단된다 (Maragon et al., 2004)

나) 상황 별 샘플링 주기

- 백신 이후, 예찰 검사 주기는 백신을 시행한 시점 및 긴급 백신 전략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진단기관 및 농장 상황에 맞게, 샘플링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이후 45일 간격 예찰 (Maragon et al., 2000)

(2) AI 발생이 상당히 높거나 인근 농장에서 발생 중인 경우, 최대 21일 간격 (OIE, 

2019)

(3) 전국 발병 중단 이후, 45일이 지났을 경우 45일 간격 예찰 (서울대 보고서, 2018)

다) 백신 접종한 계군의 이동시 AIV free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 (OIE, 2019)

(1) 삼계 생산용 수탉 추가 입식

(2) 산란계 중추 이동 

- 중추 이동 3주 전 검사, 중추 이동 후 2주 후 추가 검사

(3) 농장에서 출하를 하는 경우

- 출하 3주 전 검사

4) 백신 농장의 감시 예찰 매뉴얼

가) 오리 산업의 백신 적용 한계

- 양계같은 경우 계군의 60~80%가 충분한 역가를 보인다면 효과적으로 바이러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오리와 같은 물새류에 대해서는 백신 역가, 안정성 

등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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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구는 비백신 오리의 R을 20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95% 정도의 계군이 백신이 

될 경우 효과적인 유출을 막는다고 보고 하였다. 이 정도 수준은 현장에서 도달하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Van der Goot et al., 2008).

나) 오리의 감시 예찰

- 오리에서 병원성이 심하게 나타난 HPAI는 2002년 홍콩에서 처음 발생하였다. 이

후 다양한 연구에서 바이러스의 strain, 오리의 일령 등에 의해 감염 정도가 달라

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Swayne and Pantin-Jackwood, 2006).

- 베트남의 한 연구결과에서도 오리 농장의 뒷마당에서 같이 키운 감시계에서 오리 

계군과 같은 패턴으로 항체가 검출되었으며, 같이 키우지 않더라도 한 농장 내에

서 키운 닭의 경우 오리 계군의 감염을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였다 

(Henning et al. 2011).

-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리농가에서, 육용오리와 감시계를 같은 오리사에서 격리 

하여, 운용할 경우, 감시계로써 효용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하기의, 감시계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감시 예찰을 정립할 수 있다.

- 오리의 예찰은 오리의 항원 검사, 오리의 체온 체크 및 도축장 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 산란계 감시 예찰 - 중추 예찰, 산란 농장 예찰, 출하 예찰, 삼계용 농장(수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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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PF 감시계를 활용한 오리, 닭농장의 예찰 방법 검토

1) 감시계 예찰

○ 감염축과 백신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DIVA; Differentiating infected from vaccinated 

animal) 감시계(보초계, sentinel bird) 활용은 좋은 전략이다.

○ 감시계는 크게 SPF(specific pathogen free), 백신란 생산용 계군 과 백신미접종(비백

신)계군이 될 수 있다.

2) SPF를 활용한 감시계

가) 장점 

- SPF 닭의 색이(백색) CC레벨의 닭과 구분이(깃털 색, 모양새) 쉽기 때문에, 농장에

서 변화를 관찰하기 용이하고, 의도적으로 계군을 교체하기 어렵다. 

- 원종계, 희귀 조류(동물원) 등에서도 감시계로써 활용 가능하다.

- SPF를 각각 다른 농장들에 보급함으로써, SPF의 주령을 통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항체 역가 및 샘플링을 기대 할 수 있다.

나) 단점 

- 긴급백신 해당 농장과 다른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한 SPF 임으로, 농장 질병 전파

에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격이 비싸다. 대안으로 백신란 생산 계군을 이용할 수 있다.

- 차단방역 측면에서 취약면이 있으며, 농장 입식일과 감시계의 공급일을 모든 농장

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3) 비백신계군을 활용한 감시계 

가) 장점 

- 해당 농장의 일부 계군에 대해(1% 수준) 백신을 하지 않고 감시계로 사용하기 때

문에, 감시계를 공급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감시계를 구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 해당 농장내에서 백신계군과 감시계를 검사하기 때문에, 농장 내 에서의 역가 변화

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 감시계 때문에 새로운 계군이 입식하지 않으므로, 차단방역 측면으로 우수하다. 

- 동물복지 측면에서, 같은 계군에 다른종의 닭이 입식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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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점 

- 백신접종한 닭과 외관상 동일하기 때문에, 케이지에 라벨링 및 구획을 하고, 가능

하면 개체별 식별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 원종계나 동물원, 희귀조류 사육 농장은 동물의 가치와 비용의 문제로 인해, 감시계

로 비백신계군을 설정하기 보다는 외부계군을 사용하거나 항원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선호하리라 판단된다. 

4) 종합 소견

○ 산란계, 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농장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일부 계군을 백신을 접

종하지 않는 방법으로 감시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 원종계, 희귀조류(동물원) 등에서는, 비백신 계군을 설정할 경우, 유효한 샘플링 개수

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방 백신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종계 

및 희귀조류(동물원) 등에서는 SPF 혹은 백신생산계군을 감시계로 설정하는 것이 효

율적으로 판단된다.

5) 감시계의 적정 마리수 조건

○ 감시계는 해당 축종계군의 전체를 대변 할 수 있어야 한다.

○ 샘플링 한 실험 결과가 신뢰가 있도록 충분한 수수가 확보 되어야 한다.

6) 감시계의 적정 수수 설정 

가) 감시계의 적정 수수

- Bayesian method model 및 OIE 권고에 따르면 감시계는 최소 1% 이상 설정한다 

(Bouma et al., 2009; Maragon et al., 2004). 

- 예시) 1개동에 5만수 산란계 농장의 경우: 동당 500수 정도의 백신 미접종 계군 확보

나) 최소 감시계의 수수

- 135마리 (최소 126마리) 의 감시계는 95퍼센트 신뢰도(오차 ±5%)로 10% 유병률일 

때 확인 가능한 수수이므로, 135마리 이상 감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Teng et al., 

2014).

다) 최소 감시계 수수(135마리 이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축종에 관계 없이(R값 고정) 기본적으로 1% 를 설정하나, 1%의 수수가 126마리 미

만인 동당 수용능력이 작은 농장이나 희귀종, 소규모 농장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위한 채혈 및 샘플링을 위하여, 1% 이상으로 수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 한 계군의 사육수수가 1만 수 이상, 1만 4천수 미만 일 경우, 최소 감시계 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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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마리로 설정한다.

- 한 계군의 사육수수가 1만수 미만일 경우, 감시계는 3%~10% 등으로 설정한다. 이

때 진단 실험의 용이성(풀링)을 위해, 30마리 이상을 권장한다.

(1) 원종계, 희귀종, 소규모 농장의 경우, 적정 감시계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7) 감시계의 농장 내 위치 설정

○ 고려 사항

- 감시계를 운용하는 경우, 계군별(동, 혹은 다른 입추일령 계군) 각각 운용해야 한다 

(Suarez, 2012).

- 감시계는 AIV에 대하여 혈청학적으로 음성이여야 하며, 분명하고 영구적인 방법으

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OIE – Terrestial animal health code, 2015).

- 일부 논문에서는 감시계가 AIV에 감염되어 바이러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비록 백신 접종 계군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이유로 일부 개체는 충

분한 면역 형성이 되지 않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Suarez, 2012).

- 그러나, 일반적으로 백신을 할 경우 80%의 계군 면역이 형성될 것이며, 감시계의 

수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일반적으로 1%), 감시계의 AIV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증

폭이 일어나더라도 계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Suarez, 2012).

- 감시계의 위치는 해당 계군의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사 전체에 랜덤하게 

위치시킨다. (Suarez, 2012)

- 감시계는 HPAI 및 LPAI의 감염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 추후 모니터링을 위한 샘플링이 용이 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8) 감시계의 위치 설정 고려사항

○ 일반적으로, 농장 간 HPAI 및 LPAI의 감염은 대부분 사람 및 차량에 의한 직간접 전

파와 관계가 있다. 

○ 그러므로, 사람 및 차량과 가장 접촉이 많으며 움직임이 많은 계사 입구 쪽을 주요 감

시계 위치로 설정하여야 한다. 역학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역학조사 보고서에

서 최초발병의 위치가 표시된 12개 농장 중 5개에서 계사의 앞부분이 발병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7/8년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7개 중 3개 농장의 

사례가 입구쪽 발생이다.

○ 또한, 그동안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계사 입구 뿐만 아니라 2

층 계사 중간, 계사 뒤 에서 처음 임상증상을 확인 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감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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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는 계사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동시에, 입기구 근처 등 바이러스에 노출이 

쉽거나, 자주 임상증상이 확인된 곳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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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시계의 위치 설정 제안

○ 감시계의 위치 설정을 고려할 때, 입구쪽에 50%와 기타위치에 50%의 계군 배치를 권

장 한다. 

○ 사육 형태에 따라서 감시계의 위치는 달라 질 수 있다.

○ 사육수수를 고려하여, 감시계는 그룹을 나누어 농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감시계는 계군 혹은 계사마다 운용하여야 한다.

○ 감시계의 위치는 급이 및 급수에 제한이 되지 않는 위치여야 한다.

가) 방사

- 일반적인 방사 농장은 소규모 이므로, 감시계를 1% 로 설정할 경우, 샘플링 결과의 

신뢰도가 낮음. 그러므로, 총 사육 수수 1만수 미만의 농장의 경우 동당 30~50마리의 

감시계를 설정한다.

- 감시계는 사람과 야생조류와의 접촉이 많은 곳에 설정한다.

- 예시) 방사 농장 입구, 급이 및 급수 시설 근처, 야생조류 접촉이 쉬운 위치 에 감

시계를 설정한다. 감시계군을 2그룹 혹은 3그룹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감시계는 

칙가드(구획용 그물망) 등으로 구획하여, 샘플링의 용이성을 높인다.

나) 평사 (종계, 복지 농장 등)

- 종계 농장 1동의 평균적인 사육 수수는 1만수에서 2만수 사이 이므로, 한 동당 감

시계는 100수에서 200수 사이로 추정 된다.

- 평사의 경우, 감시계를 농장에 풀어 놓을 경우, 샘플링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방사와 마찬 가지로, 칙가드를 사용하여 감시계를 설정한다.

- 감시계는 평사 다른 계군들과 비슷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AI에 노출이 쉽

거나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 많은 곳으로 설정한다. 

- 종계 계사 입구쪽의 일부분을 구획화 하여, 샘플링의 용이성을 높인다.

- 종계 평사 농장에서, 일부분을 구획화 하여, 감시계를 운용하기 힘든 경우, 칙가드 

등을 이용하여, 감시계를 운용할 수 있다. 

- 감시계 사육공간을 구획하지 않고, 개체별 마킹을 하거나 식별표를 부착 후 다른 

계군과 함께 풀어 놓을 수 있다. 하지만 공간구획이 없을 경우 정기적 예찰을 위한 

포획이 어렵다. 

다) 케이지 (산란계, 종계. 삼계 등)

- 감시계는 평사 다른 계군들과 비슷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AI에 노출이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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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 많은 곳으로 설정한다. 

- 검역본부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산란계에서, 계사 입구 뿐 만 아니라, 2층 입기구 

인근, 중앙 환기팬 인근, 계사 뒤편 등 다양한 곳에서 AI 발생이 처음 보고 되었다. 

그러므로, 계사당 사육수수가 높은 케이지의 사육방식에서는 입구 뿐 만 아니라 다

양한 곳에 감시계를 설정 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인 산란계 농장은 사육수수가 한 계사당 1만수에서 10만수 이므로, 1%의 감

시계를 설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 백신 접종 과정상 감시계는 백신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의 부담

이 없다.

- 케이지 사육 방식의 경우, 감시계를 설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칙가드와 구획화등 

추가적인 작업이 없다. 

- 농장주나 관리자는 감시계를 운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예시) 케이지 계사 입구쪽은 샘플링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람과 접촉이 

많은 위치이므로, 감시계 위치로 적절 하다. 입구, 계사 중간, 계사 뒤쪽을 2:1:1로 

설정한다.

·적용) 5만수 계사의 500마리 감시계 확보 가능하다 (계사 입구 쪽 250마리 감시계 

운용, 계사 중간 쪽 125마리 운용, 계사 뒤쪽 125마리 운용). 케이지 한 칸 당 8마

리 가량 사육 한다고 가정할 때, 31칸 정도를 계사 입구 쪽에 배치하며, 15칸 정

도를 계사 중간, 15칸 정도를 계사 뒤쪽에 배치한다. 감시계로 채워진 케이지는 

계사의 구조 및 배치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치한다. 

라) 오리 농장

(1) 오리농장 감시계 운용 한계점

- 오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의 감시계 운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함

- 오리와 닭의 사양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시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오리 농장의 평균적인 사육수수는 2만수이며, 총 사육 수수가 1만수 미만인 경우가 

30%로 오리 농장의 사육 규모는 영세하다 (통계청, 2019).

- 각 동의 사육 수수는 농장마다 매우 상이하다. 대략적으로 2000수에서 5000수 가량 

사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1%의 감시계를 설정할 경우 최소 사육수수 

135마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 농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SPF 혹은 백신생산용 계군을 감시계로 설정한다.

(2) 오리 농장의 감시계 운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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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농장의 사육 규모에 따른 감시계 그룹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예시) 

- 5천수 이상 1만수 미만: 15마리에서 30마리 감시계를 1그룹으로 하며, 1 그룹 이상 운용

- 1만수 이상 2만수 미만: 15마리에서 30마리 감시계를 1그룹으로 하며, 2 그룹 이상 운용

- 2만수 이상 3만수 미만: 15마리에서 30마리 감시계를 1그룹으로 하며, 3 그룹 이상 운용

- 3만수 이상 4만수 미만: 15마리에서 30마리 감시계를 1그룹으로 하며, 4 그룹 이상 운용

- 4만수 이상 5만수 미만: 15마리에서 30마리 감시계를 1그룹으로 하며, 5 그룹 이상 운용

c. 오리 농장의 감시계 위치 설정

- 육용오리 농장은 평사 사육 하므로, 감시계의 배치는 닭농장의 평사 감시계 운용 전

략을 기초로 한다.

- 평사의 경우, 감시계를 농장에 풀어 놓을 경우, 샘플링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방사와 마찬 가지로, 칙가드를 설정하여 감시계를 설정한다.

- 감시계는 따로 사료와 급이를 제공하기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 야생 조류 및 사람과의 직간접 접촉이 많은 곳으로 설정한다. 

- 예시) 평사의 입구쪽의 일부분을 구획화 하여, 샘플링의 용이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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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장 자체모니터링 기준 설정

1) 임상증상을 통한 모니터링 한계

○ 임상 증상을 통한 HPAI 감염 확인은 닭과 칠면조 등에서 효과적인 진단 방법 중 하나

이다. 그러나 오리 및 야생조류에서의 HPAI 임상증상 및 병변은 더욱 다양하고 없을 

수 있다. 

○ 백신 접종 계군에서 야외주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백신의 유형

(homologous or heterologous, inactivated or recombinant vectored), 백신 전략 등 영

향을 받는다. 

○ 그러므로, 실험실 진단을 통한 검출 전략은 가능한 항상 사용해야 하며, 농장 자체 모

니터링은 추가적인 병행 전략으로 사용해야 한다.

2) 임상 징후 (폐사율)과 생산 지수 (사료 및 음수량 감소) 모니터링 기준

○ 임상 징후(폐사율)와 생산지수(사료 및 음수량 감소)에 대한 surveillance도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증상과 생산지수 (음수 및 사료 섭취량 감소)에 기반한 HPAI 감염 확인은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및 HPAI 발병 모델에 기반하여 

생산지수 기준을 설정하였다. 

(1) 당해 날의 산란계 기준 폐사가 이전 5일 평균 폐사 (주0.1%기준)보다 비정상적이거나, 

폐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Bos et al., 2009; Sims et al., 2003;Yoon et al., 2005).

(2) 당해 날의 육용종계 기준 폐사가 이전 8일 평균 폐사 (주0.1%기준)보다 비정상적이

거나, 폐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Bos et al., 2009; Sims et al., 2003;Yoon et al., 

2005).

(3) 물과 사료 섭취량의 변동 치 따라 신고,

- 산란계 및 종계 산란율이 최근 7일간의 평균 보다 3%이상 저하되는 경우. 

○ 임상 징후 및 생산지수의 기준 설정은 축종 및 상황에 따라, 5일 ~ 8일 평균 폐사로 설

정할 수 있다. 5일 ~ 8일의 고병원성 AI의 잠복기와 발생 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Yoo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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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 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출구전략)

가. 백신 중단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1) 출구 전략의 의의

○ 출구 전략의 정의는 질병의 도입과 확산의 중요 위험들을 조사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거나 종료할 조건을 식별하는 것을 

말한다.

○ 백신 접종은 추가적인 비용, 수출 영향, 관리 경로, 면역력 획득에 필요한 시간, 부스

터의 필요성, 백신접종팀의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 감시 비용 등 다양한 제약과 위험

을 동반한다. 

○ 그러므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

으며, 전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출구 전략을 계획할 것을 권

고했다(Maragon 2008; Kapczynski and Swayne, 2009; Bouma et al., 2010; Bruschke et 

al., 2009). 

○ 백신접종의 목적에 따라 출구전략은 달라진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바이러스가 상재화

된 환경에서 인체감염 감소를 목적으로 수행된 백신접종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증식

량이 감소하고, 인체감염 위험이 줄어든 시점을 출구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바이러스의 완전한 박멸을 목표로 할 경우 발생종료시점이 긴급백신접종의 경우 

중단 시점이 될 것이며, 예방백신이나 연중 접종을 할 경우, 지속적인 예찰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2) 출구 전략 검토 사항 및 추가 위험성 평가

가) 출구 전략 시행 전 검토 사항

- 백신접종 비용 및 살처분 비용 등 백신접종 정책에 따른 총체적 방역 예산

- 백신접종에 의한 효과와 추가 발생/유입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예시:오리농

장 및 야생 조류에 대한 집중적 예찰）

- 백신접종 종료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설정 

- 백신접종 중단 후의 근절 가능성 

- 백신 접종 중단 후의 예찰계획 수립 및 HPAI 바이러스의 비존재 증명 방안 

- 근절정책 수행을 위한 로드맵 준비 등

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가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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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도 95%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에 의거한 가금농장에 대한 광범위

한 바이러스 항원검사 실시

- DIVA 프로그램에 의한 야외농장 항체검사 확대 및 감염항체 부재 증명

3) 긴급 백신 접종 정책 이후, 백신 접종 중단 시점 결정

○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가 위험성 평가에서, 충분한 항원 및 항체의 부재가 확인된 이

후, 중단 시점을 결정 한다.

○ 긴급백신접종은 선행적 발생 후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므로, 추가적 발생 위험성이 없

는 시점이 최적의 시점이 될 것이다. 예방백신 접종의 경우 지속적 예찰이 진행되는 

한 출구전략의 의미는 없으며, 수출국의 경우 항원항체 검사로 백신역가가 남아있는 

계군이 사육중이더라도 바이러스가 부재하다는 증명과 예찰이 지속되는 시스템에서 

청정국 유지가 가능하다. 

○ 백신 접종이 중단 된 이후에도, 감시 예찰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

다. 따라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추가 발생 위험성 평가가 우선적이며,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중단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최종 발생후 2개월간(잠복기 21일 x 안전계수3) 추가 발생이 없고, 백신 접종 통제 구

역의 환경 샘플 및 모니터링 검사에서 발병이 없을 시 

·cf) 미국의 경우, 잠복기 21일에 안전계수 2를 곱한 42일의 기간을 설정함. 

나) 겨울 철새가 북상한 5월 이후 1개월간 추가발생이 없을 시

4) 백신 접종 중단 이후, HPAI 근절 방안 확립 및 정책 로드맵 설정 

○ 백신 접종 이후, 접종계군에 잔류하는 HPAI 바이러스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중단된 후에도 감시 예찰은 계속 되어야 한다.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항원 항체 검출에 의한 예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통계학적 예찰과 표적예찰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함. 

가) 통계학적 예찰 (statistical surveillance)

- 현행 전국적 예찰방법에 의하여 항원 및 항체 검사 실시와 병행하여 육용오리에 대

한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여 오리농가에 대한 감염 부재를 증명하여야 함. 

- 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임상증상 발현 또는 외견상 허약한 닭을 대상으로 도축장 

검사를 실시하여 계열 주체 및 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제고 필요.

나) 표적 예찰 (targetted surveillance)

- 상시적 발생지역의 농장, 재입식 농장, 재래시장 조류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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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부재를 증명토록 함.

- 재래시장 가금류 중개상인 관리 및 그 계류장에 대한 전국적 검사 실시.

5) 관련 업종 및 단체 (stakeholder)와의 협력방안 구체화 추진 

○ 긴급 백신의 출구 전략 시행 이후, 정부의 정밀한 예찰체계는 필수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효과적인 출구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 농가 (정책 협조 및 자발적 환축 신고의식)

- 정부 (정책 시행 및 예찰 체계 운용)

- 협회 및 단체 (농가협조 독려)

- 가금 수의사 (정부 정책 와 예찰체계 및 농가 협조 중개)

○ 구제역 사례 및 해외 다른 사례를 참고할 때, 정부의 정밀한 예찰체계와 함께 의심축

에 대한 농가의 신고의식 과 해당 농장 관리 수의사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정부, 가금 수의사 와 농가 등의 정기적 회동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가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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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신 후 농장의 방역 형태에 따른 정책 개발

1) 사후 관리와 출구 전략의 중요성

○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백신 접종은 확산과 대량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처분정책과 병행하여야 하며, 백신접종 후의 사후관리와 출구전략의 성공 여부에 

따라 청정국 또는 상재국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음이 정책적 판단의 기

조가 되어야 함

2) 이해 단체들의 협조 중요성

○ 출구전략의 성공 여부는 사육농가와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와 자율적 방역 노력이 기

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양계 농가의 효과적인 차단방역 향상을 위하여, 농장주 대상 정기적인 의무 교육등이 

보강 될 필요가 있다. 

○ 국내 양계 농장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방역 등급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을 미치지 못

하는 경우, 관납백신 및 지자체 지원등을 제한 하는 정책 도입을 고려 할 수 있다.

○ 각 이해 단체의 협조 및 자율적 방역 의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따른 차별적 보상 금액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조와 책임을 높일 수 있음. 

- 사례1) 조기신고 - 백신 계군의 발생 시 세밀한 예찰로 조기신고한 경우 차별화된 

보상 및 격려금 지급 가능.  

- 사례2) 신고 지연 - 생산물의 시세가 높을 때 고의적 신고지연이나 모니터링 소홀

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 보상금액 삭감.

- 사례3)　바이러스 유입에 의한 발생 시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보상금액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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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역 형태에 따른 정책 개발 시 고려사항

1) 감염 농장 및 위험 농장에 대한 살처분/조기 근절 정책 병행

○ OIE, FAO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으로서 백신접종 정책 채택시에도 감염농장 가금류 

살처분 및 반경 500m 이내 가금류의 신속한 예방 살처분 정책은 이 바이러스의 전파

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 중국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정책과 함께 감염농장 반경 3km이내 예방 살처분 정책 병

행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미수행으로 조기근절 실패하였다.

2) 백신주의 항원 적합성 평가 및 야외 바이러스 변이 모니터링

○ 조기근절을 위한 단기적 백신접종이 아닌 장기간의 백신접종은 야외 바이러스의 변이

를 촉진하여 동물과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변이형의 출현 위험 가능성이 있다.

○ 백신접종 후 야외바이러스의 항원성 변이에 대한 감시체계는 백신의 방어효능을 유지

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며, 이 결과에 따라 백신주의 선택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

어야 한다. 지속적 변이주 추적과 해외 발생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네

트웍이 필수적이며, FAO나 OIE에서 운영하는 국경을 초월한 방역협력 조직(cf: 

ECTAD: Emergency center for transboundary animal disease)와 같은 동아시아 네트

워크에서 지속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3) 백신 접종축과 야외 감염축 감별진단 시스템 확립

○ DIVA (differentiating infected from vaccinated animal) 전략에 의한 백신 및 진단기술

이 실험실 단계에서는 개발되어 있으나 광범위한 야외 시료에 대한 실용화 단계의 기

술 미확보된 상태이다. 추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필드 수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4) 방역 기술적 요인

가) 이동통제 및 격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1) 살처분 및 사후관리

- 지자체 및 그 방역기관을 통하여 감염 및 감염 의심축의 신속한 인도적 살처분 및 

사체의 안전한 처리와 소독, 이동통제 등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준수되어야 한다.

- 감염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지연될수록 AI의 전파 확산 위험성은 높아지며, 초

기단계의 신속성이 방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감염농장 가금류의 살처분 후 소독, 이동통제 등 사후관리가 추가적 전파를 예방하

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방역기능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 살처분 인력의 방역관리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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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동원인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질병 전파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방

역조치(작업완료 후 귀가시 탈의 또는 갱의 및 소독조치 등)가 준수되어야 한다.

- 살처분 동원인력에 대한 임상증상 발현 조사 및 농장 방문 금지 등 체계적 관리체

계 구축이 필요하다.

(3) 가금 사육농가 분포와 사육밀도 및 감염현황 사전 파악

- 대상지역의 오리사육 농장의 밀도 조사 및 감염현황 사전 조사는 긴급 백신접종 

정책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백신접종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요소

이다.

- 대상지역의 닭과 기타 가금류(방사 포함), 재래시장 판매조류 현황 및 야생 물새류

의 현황 파악도 필수적 요소이다.

(4) 주요 유전자원의 인접성

- 긴급 백신접종 정책이 채택되면 대상지역에 있는 희귀조류, 동물원 조류 및 원종계

와 특정품종의 종계와 같은 유전자원에 대하여 특별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위험

성 증가시 이들 조류에 우선적인 긴급 백신접종 필요성을 검토한다.

(5) 백신접종에 따른 인체 감염 위험성

- 국가방역이 실패한 HPAI 상재국에서도 가금류에 대한 백신접종 또는 백신을 접종

한 가금 산물이 HPAI 인체 감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 국가방역체계가 후진형이거나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있는 HPAI 상재국에서는 

HPAI 만연으로 인하여 인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견주어 보면, 접종

으로 인한 질병 감소와 감염계의 바이러스 배출량 감소는 오히려 인체감염을 감소

시키는 공중보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5) 농장 및 협회의 협조 요인

○ 각 축종 농장주의 협조는 긴급백신의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다. 

○ 농장주는 임상 징후(폐사율)와 생산지수(사료 및 음수량 감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임상 및 생산지수 기록은 지자체 위생소 및 관리 수의사의 

감독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확인 한다.

○ 임상징후 및 생산지수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한다.

○ 상시 예찰이 작동할 경우, 혈청 및 항원 검사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 농장주의 비협조는 긴급백신 성공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농장주의 협조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정책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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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후에는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의지가 해이해 지고, 감염되어도 증상이나 피

해가 미약하여 신고의식마저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국가방역에 큰 손

실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임상 징후 및 생산 지수 기록 유무

- 상시예찰 샘플링을 위한 협조 정도

- 감시계 운용의 관리 정도

- 임상 징후 및 생산 지수 변화 시 조기 신고 유무

6) 가금 전문 수의사의 협조 요인

○ 임상 징후(폐사율)와 생산지수(사료 및 음수량 감소)은 중요한 예찰 방법 중 하나이므

로, 농장주 뿐만 아니라 해당 농장 관리 수의사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

○ 긴급백신 정책 운용시, 해당 농장 가금 수의사의 농장 질병 상황 및 기타 제반 사항에 

정보 제공은 성공적인 백신 정책의 기본이다.

○ 농장주의 임상징후 및 생산지수 기록을 추가적으로 확인 하며,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한다.

○ 공수의는 농장의 폐사체 및 감시계의 스왑 샘플링을 진행 할 수 있다.

○ 공수의는 농장의 백신접종축 및 감시계의 혈청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7) 방역 수준 및 정책 협조에 따른 차등 보상 정책 요인

○ 현재의 살처분 및 보상 정책은 농장의 차단 방역 수준 및 위생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장의 차단방역 및 위생수준에 따른 질병 발생 유무는 유의성이 

있다 (Kim et al., 2017; Kim et al., 2020, OIE Terrestiral Animal Health code, 2019).

○ 차단방역 및 위생수준에 따른 보상 정책을 할 경우, 농장주의 자발적인 의식 고취를 

도모 할 수 있다.

○ 차단방역 및 위생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 할 수 있다. 

가) 차단방역의 다양한 미생물 후보 지표 (Dewulf and Immerseel, 2019)

- 대장균 

- 살모넬라

- 장내구균

-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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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포도상구균

나) 농장 차단방역 평가 점수화 지표

- 외부 차단방역 평가 (External biosecurity evaulation)

- 내부 차단방역 평가 (Internal biosecurity evaulation)

- 위험 요소 평가 (Risk assessment)

- 위생 평가 (Hygiene evaluation)

8) OIE 수의 서비스 Tool 이용

○ PVS(Performance of Veterinary Service)를 활용하여 긴급백신 적용이 성공적으로 안

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 PVS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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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 사회적 요인 

가) 국제교역에 대한 영향

- HPAI 발생시 가금류 및 가금산물과 조류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므로, 태국과 같이 

가금산업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살처분 박멸에 의한 조기근절 정

책을 채택하고 있다.

·cf) 태국의 경우, 중국, 베트남 등 인접국이 모두 HPAI 상재국이고, 감염된 철새나 

야생조류에 의한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지만, 백신접종 시 수출이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 금지와 살처분/조기근절 정책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 가금의 수출산업이 미미하므로(삼계탕, 노계) 수출에 대한 산업적 



- 50 -

영향은 크지 않으나 HPAI 백신을 접종할 경우, 백신접종국인 중국의 가금산물 수

입 압력이 커지고 이를 거부할 과학적 명분이 사라지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나) 축산물 안전성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회정치적 요인

- 백신접종축은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약하므로 축주는 이를 인지하지 어렵기 

때문에 (silent infection) 축주의 무지 또는 고의적 미신고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가

금산물이 시중에 유통될 위험성이 있다.

- 그러므로, 축주의 무지 및 고의적 미신고로 인한 가금산물이 유통될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조치를 고려되어야 한다.

다) 관련 산업에서의 수용 가능성 및 농가의 협조

- 가금농장 및 가금산업과 관련된 협회, 단체(stakeholder), 언론매체 등의 협조가 매

우 중요하며, 백신접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 가금산업계의 동의나 수용없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경우, 질병의 특성상 AI 백신접

종 후에도 AI에 감염되거나 바이러스가 배출되어 환경오염과 인체 감염이 초래되

는 상황에서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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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 관리 방안

가. 축종별 백신 접종축 처리 방안에 대한 OIE 규정 조사 (Vaccine

to kill, Vaccine to live)

1) 백신접종축 또는 농장에 대한 처리방안 

○ 백신접종 중단 이후 기존의 백신 접종축에 대한 처리 방안은 출구전략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긴급백신을 접종한 가금은(산란계, 종계) 1년의 예찰기간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염을 확인하고 감염시 살처분을 수행한다. 감염되지 않은 계군

에 대해 살처분을 할 이유는 없다.

2) 백신접종축의 도태 

○ 관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당국은 백신접종축의 살처분/도태를 명령할 수 있다. 백신접

종 중단 및 조기근절 정책 돌입 이후 백신접종축이 많지 않다면 축주와 합의하여 도

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당국의 허가 없는 농가의 무작위 

가금이동이나 생가금의 수매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축을 조기 도태할 근거는 없다. 

○ 일반적 농장이라면 Vaccine to Kill을 선택할 이유는 없으나, 농가의 단순변심, 가격하

락에 의한 자발적 도태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HPAI 백신접종 후 경제성이 끝난 산란계와 종계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없이 일반 계군

과 동일하게 도계과정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3) 백신접종축 유지 및 관리 

○ 백신접종축 유지 및 관리는 원종계, 희귀 조류 등에 적용 할 수 있다.

○ 백신접종 농가 측의 반발로 백신접종축의 살처분이 어려울 경우 백신접종농장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로 살처분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이동금지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백신 접종축을 유지 및 관리 계획은 사전에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축

을 유지하려는 농장은 인근에서 AI의 발생 유무에 따라, 예방 백신접종 (pre-emptive 

vaccination) 혹은 링 백신접종(Ring Vaccination)의 대상일 것이다. 예방 백신 접종 대

상과 링백신 접종 대상의 백신 접종축 유지 및 관리 기준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 백신 접종축을 유지 및 관리 하기 위해서는 농장주의 협조는 중요한 부분이다. 임상 

및 생산지수 기록과 추적관리를 위한 샘플링에 대한 의무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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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자체 위생소 및 관리 수의사의 감독을 통한 제도적인 확인 과정은 필수이다.

○ 백신접종축의 자연도태 기간까지 농장 외 이동금지 시행: 이동시에는 방역당국의 승

인과 추적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 백신접종 조류에서 유래한 부화란 및 초생추의 이동 제한은 없으나 지속적 추적 대상

에 포함되어야 하고 추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 백신접종축을 유지할 경우, 백신 접종계군을 따로 표시하는 방법은 비현실적이므로 

백신접종 농장에 대한 이동중지와 정부 당국 및 관리 수의사의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나. 미국, 프랑스 등 긴급 백신 사용국의 관리 방안 조사

1) HPAI 발생 상재국(endemic disease)의 백신 접종 분석

○ HPAI 백신접종 경험이 있거나 연중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15개국 중에서 전국적인 백

신 접종 정책 채택국은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5개국이다.

○ 몇 년에 걸친 예방백신 정책은 이탈리아(H7 LPAI) 와 멕시코 (H5N2)에서 시행되었다. 

○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은 모두 HPAI가 이미 상재화된 이후 전국적 

백신을 실시함으로써 HPAI 피해 최소화에 정책 목표를 설정 했다.

○ 2018년 3월 현재 HPAI는 H5N1, H5N2, H5N6, H5N8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

하여 발생하고 있고, HPAI 연중 발생 4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베트남)은 상

재화 이후 백신접종을 실시한 이래 연중 전국적 백신접종을 실시 중이다.

가) 홍콩 적용

- 백신정책으로 HPAI를 박멸한 국가는 홍콩이 유일하다. 홍콩은 도시국가로서 방역

정책 시행이 비교적 용이하였고, 철저한 살처분 박멸정책 병행함으로써 근절 달성

하였다. 우리나라가 참고하기 좋은 예시로 판단된다.

- 홍콩은 1990년대 이후, Asian lineage H5N1 바이러스가 계속 확인 되었다. 2002년

부터 2003년까지 위험 지역에대한 시범적인 백신접종이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높

은 수준의 차단방역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Ellis et al, 2006). 사용된 

H5N2 백신은 American lineage virus (A/chicken/Mexico/232-CPA/94) 이다. 

-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감시계 운영과 혈청학적 검사등이 포함되었다. 2002년 12

월 야생조류에서 H5N1이 발견됨에 따라, 홍콩 정부는 위험지역의 시범적 백신 접

종 정책에서, 53개의 농장을 추가 백신 접종 할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Capua, 2007; Ellis et al, 2006).

- 최근 중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접종 시 피해는 대폭 감소하나 질병 근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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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장기적으로 볼 때 살처분 조기근절정책 비용이 백신접종과 살처분 병행시 

비용의 1.36% 불과하여 정책적 전환 필요성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중

국은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접종국으로서 정책의 목적과 접종커버리지가 

상이할 것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 Nature Scientific Report, 2017)

- 백신접종 상재국에서도 과도한 장기적 백신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전국적 백신접종 

정책을 수정하는 추세에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특정 목표에 한정하여 백신접종을 

하는 표적 백신접종(targeting vaccination) 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나) 국내 적용

- 국내의 긴급 백신 정책 활용시, HPAI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및 밀집지역에 대

하여, 표적 백신 접종을 하며, 상황에 따른 살처분 박멸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2) HPAI 조기근절 목적의 긴급 백신접종 국가

○ EU 및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AI 백신의 통상적 사용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상용 긴급 백신(emergency vaccination)과 한정된 농장이나 조류에 대하여 한시적으

로 접종하는 예방적 백신(preventive vaccination) 접종은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다.

○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이 HPAI에 대하여 긴급백신을 사용한 경험이 있지만, 

비상조치로서 특정구역에 대한 제한적 예방접종이나 방역대를 중심으로 한 환상 예방

접종(ring vaccination)을 실시하였다.

○ EU, 미국 및 일본은 백신접종 과 감염농장 및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살처분/박멸 정책 

병행 하였으며, 비발생 시 백신접종축에 대한 살처분 실시로 조기근절 기간을 단축하

였다. 

3) HPAI 긴급 백신접종 국가 분석 (이탈리아 H7 와 H5 LPAI  백신정책)

○ 1997년부터, 이탈리에서는 H5 나 H7 발생 수차례 발생하여, 가금류 밀집 지역인 이탈

리아 북부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H7N1 LPAI의 변이가 발생하여 HPAI가 9

개월 동안 이탈리아 가금류 농장에서 순환 하였다 (50여개의 칠면조 농장 피해).

○ 이탈리아 정부는 H7 와 H5 LPAI을 컨트롤 하기 위해, 살처분과 백신정책을 병행하였다.

○ 엄격한 차단방역 및 이동제한 정책, 사독백신, 감시 예찰, DIVA (heterologous 

neuraminidase), 1%의 비접종계군 설치 (각 농장마다 울타리를 설정하여 감시계 운용) 

및 실험실 진단 등을 활용하였다. 

○ 2000년~2005년 이탈리아의 감시예찰 데이터를 평가 결과, AI 진단은, 상시예찰에서 

61%, 임상증상 검사에서 32% 가 확인 되었으며, AI가 발생한 뒤의 확진은 7%에 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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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상시 감시 예찰 운용은 가장 효과적인 AI 감시 확인 방법이다.

4) HPAI 긴급 백신접종 국가 분석 (멕시코 H5N2 HPAI 와 LPAI  백신정책)

○ 1994년 말과 1995년 초 LPAI 변이에 의한 HPAI가 발생되었다. 멕시코 정부는 살처분, 

이동제한, 엄격한 차단방역 조치와 백신정책을 사용하여 박멸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 백신 접종된 계군에서, 공격접종 실험한 결과, 임상증상은 완화 하였지만, 바이러스

(A/chicken/Mexico/CPA/232/94;H5N2)의 항원은 일부 개체에서 분리 되었다. 

○ 사용된 백신은 DIVA 전략이 사용될 수 없었으므로(같은 뉴라미디제 백신), 감시계를 

운용하였다 (Villarreal, 2009).  

○ HPAI 바이러스는 5개월 후에 제거되었지만 H5N2 LPAI 바이러스는 제거되지 않았다. 

○ 비록 H5N2 LPAI 근절을 목표로 예방접종은 계속되었지만, 이 바이러스들은 일부 

commercial 과 Back yard 몇몇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ggert et al., 

2010). 

5) HPAI 긴급 백신접종 국가 분석 (멕시코 H7N3 HPAI 백신정책)

○ 2012년 6월, 양계 밀집 단지에서 H7N3 HPAI 발생이 보고되어 (Kapczynski et al., 

2013), 멕시코 정부는 밀집 지역 통제 조치와 검역 구역 설정 하였다. 

○ 또한, 검역 구역 내의 농장은, 살처분 및 백신(2012년 7월, 야생 물새로부터 분리된 최

근의 H7N3 LPAI 바이러스 사용(A/Cinnamon teal/Mexico/2817/2006년)을 하였다 

(Wainwright. et al., 2012). 

○ 2013년 12월까지는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2015년 4월에 backyard 가금류에

서 H7N3 HPAI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OIE-Request information, 2015).

6) HPAI 긴급 백신접종 국가 분석 (유럽의 H5N1 백신정책)

○ 야생 철새에 의해, 아시아계열 H5N1 HPAI 바이러스가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퍼졌고, 2005년~2006년 여러 유럽 국가, 루마니아, 터키, 러시아 등 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 backyard 및 야생 철새 예찰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유럽 연합 14

개국의 상업용 양계 농장에서는 상당히 드물고 산발적이었다(Brown et al., 2007). 

○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웨덴은 각각 한 개의 양계에서 발생하였고, H5N1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 통제, 차단방역 강화, 농장 및 야생 철새 감시 예찰 등을 실시하였다. 

가) 러시아

- 러시아는 2006년 초, 발병 사례가 보고된 후, 국소 변종주(A/duck/Novosibirsk/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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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표적 백신(targetted vx)을 하였다. 

- 백신은 방사 가금농장, 발병 고위험 지역 농장 등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였다. 2006년에 보고된 유일한 발병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 이후, 2008년에 한 번 HPAI가 발생하였으나, H5N1의 풍토화는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Swayne et al., 2011).

나) 네덜란드

- 2006년 네덜란드는 고위험 발생 지역에 한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다 (Bruschke 

et al., 2009; Capua, 2007; Brown et al., 2007). 네덜란드는 지리적으로, 많은 철새

들이 모이고 이동하는 지역이다. 

- 네덜란드 정부는 농가협회 등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철새를 통한 H5N1 유입이 

높을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조류들의 철새 Migration 기간 동안 이동 금지 및 감금 

명령하였다. 

- 2006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예방 H5 예방접종 프로그램 강제 운용하였다. 고 

위험 지역의 농가뿐만 아니라 backyard, 관상용 새들까지 모두 H5N9 백신을 2회 

투여 받았다. 지역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등록서를 제출했다. 

- 고 위험 지역의 양계 농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실시했으며, 3 개월마다 검사를 받았다. 

- 시장 손실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양계 산업에서 반대하였지만, 8개의 양계 계군 

(약 1만9700마리)와 취미 조류 1613 계군(약 2만2300마리)가 예방접종을 받았다.

- 아시아계 H5N1 바이러스는 네덜란드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프랑스 

- 2006년 프랑스는 고위험 발생 지역에 한하여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다 (Bruschke et 

al., 2009; Capua, 2007; Brown et al., 2007). 

- 인접 국가인 그리스에서 2006년 겨울/봄, HPAI 발생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내 발생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다 (Capua et al., 2009). 

- 프랑스 정부는 일부 양계 농장, 동물원 새, 오리 농장, 거위 농장 등이 백신을 맞았

다(Capua et al., 2009; Capua et al., 2007; Bruschke et al., 2009; Brown et al., 

2007). 

- 오리와 거위는 2배 용량의 이질성(H5N2) 백신을 투여 받았다(A/duck/Potsdam/1402/86). 

백신을 접종한 모든 계군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시계들이 필수적으로 운용 되

었다.  

- 프랑스 정부는 모든 백신 계군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수의사에 의해 매월 임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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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고서,  감시계의 H5N1 바이러스 방출 검사 (기관과 총배설강 스왑 샘플링) 결

과 등을 보고 받았다.

- 하루 폐사률 2% 이상 또는 이틀 연속 0.25% 폐사율, 하루 사료 및 음수 섭취감소

량 50%이상 또는 연속 3일 25% 감소 일 경우 수의사 및 농장주는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 예방접종 시 혈청 감시가 실시되지 않았다 (Capual et al., 2007) (많은 오리와 거위

들은 LPAI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항체 역가를 가지고 있었고, N1 기반의 새들이 있

었기 때문. 또한 ELISA는 오리와 거위에게서 검증되지 않음) 

7) 미국의 AIV 백신 정책 분석

- 미국에서는 HPAI 에 대한 백신 접종이 사용된 적이 없다. 과거 HPAI는 살처분을 

통한 박멸 정책을 사용 하였다. 

- 1990년대, 캘리포니아(H6N2)와 코네티컷(H7N2)에서 LPAI에 대한 백신을 시행 한 

적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H6N2에 대한 자체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

여, 2003년까지 H6N2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Capua, 2007).

- 코네티컷에서는 H7N2 LPAI 발생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대대적인 백신 정책을 사

용하였다. 당시 백신 정책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살처분 대비 3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절약 되었으며, 사회적 이익은 살처분을 실행한 것에 비하여 10배 

이상 발생하였다고 추정 하고 있다. H7N2 LPAI 에 대한 백신과 더불어 감시계를 

운영하여 2주마다 혈청학적 검사를 실행 하였다. 폐사계가 있는 경우, RRT-PCR 

검사를 진행 하는 등 백신과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효과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

다. 추후에는 DIVA 가 가능한 H7N3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코네티컷의 백

신은 2003년 4월부터 시작 되어, 2004년 9월까지 지속 되었다. 그 결과 AIV 바이러

스는 성공적으로 통제 되었고, AIV 바이러스는 감시계와 백신계에서 발생보고 되

지 않았다. 

- 백신이 시작된 이후, 코네티컷의 농장과 계군 등에서 백신주가 순환하는 경우도 확

인되지 않았다 (Capua, 2007). 캘리포니아(H6N2)와 코네티컷(H7N2)에서 LPAI에 대

한 백신을 시행 한 적이 있다. 

-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H6N2에 대한 자체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03년

까지 H6N2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Capua,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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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학적 예찰과 표적예찰 방법을 적용한 예찰 시스템 구축

1) 백신 접종 범위(접종 전략) 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

가) 백신접종 목표 및 방식 결정 

- 긴급 백신접종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범위의 대상 농장에 대한 접종

(ring vaccination, 접종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과 위험성이 높은 특정한 대

상이나 지역 또는 농장을 대상으로 접종(targetted vacciantion)하는 부분적 접종 방

식과 전국적으로 접종하는 방식(mass vaccination)으로 구분되고 있다.

- 발생상황이나 확산의 속도, 전파 위험성 등에 따라 결정하여 발생 초기일 경우 부

분적 백신이 바람직하지만, 확산이 만연되었다면 전국적 백신접종을 고려해야 한

다.

나) 접종방식에 따른 활용성 검토

(1) 예방 백신접종(pre-emptive vaccination)

- 감염 위험지역에 발병시점 이전에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을 부여함으로써 외부로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 야생철새에 의한 주변오염이 높은 지역이나 고밀도 가금사육지역(양계단지), 중점

방역관리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접종 방법이다. 

- 사독백신에 의한 역가형성이 2~3주 이상 소요되므로, 발생확률이 높은 농장의 경

우 발생을 기다리지 말고 예방적 백신을 투여한 후 지속적 예찰(surveillance)를 실

시하는 것이 피해와 바이러스 증식을 줄이는 방법이다. 

(2) 링 백신접종(Ring Vaccination) 

- 확산 차단을 위한 발생 농장 외곽으로부터 긴급 백신 접종 정책: 최초 발생농장으

로부터 3km 살처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10km 이내 농장에 대하여 외곽으로부터 

발생 농장 방향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 감염 위험지역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여 면역을 부여함으로써 외부로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개념이다 (대규모 양계 단지나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적용 가능) 

- 오리 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은 발생 신고 시점에 이미 주변 농가에 광범위하게 확

산된 경우 가 많고, 2010년, 2014년, 2016년 발생 때와 같이 겨울 철새에 광범위한 

감염 시에는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므로 최초 발생단계에

서 적용하는 이 방식은 국내 상황에서는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잠복기에 있는 농장을 방문한 백신 접종 팀에 의한 질병 확산 위험성 내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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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긴급 백신접종 후 완전한 면역 획득을 위해서는 2~3주의 간격으로 2회의 백신접종 

후 약 2 주간의 기간이 필요하여 완전 면역에는 최소 1개월이 필요할 것이다

- 과거 국내 유입 발생 사례에서는 최초 발생 후 4주 이내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도 살처분 /조기근절 정책만으로도 이미 진정 세에 접어들기 때문에 긴급 백신 접

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질병의 확산을 예상된다면 ring vaccination 이 유효할 것

이나 광범위한 철새의 감염으로 인하여 전국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ring vaccination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표적 백신접종 (Targetted Vaccination) 

- 특정 가금 농장 또는 지역이나 조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백신 접종 정책으

로서 국내 적용에 대한 타당성 확보 용이하다.

- 고위험 지역 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등의 희귀 조류, 동물원, 유전자원, 원종계 및 

종계농장 등이나 특정 구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므로 국

내 적용 시 특정지역 의 종계장이나 대규모 산란계농장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접종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백신 접종 팀에 의한 전파, 

확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

(4) 전국적 백신접종(mass vaccination, preventive vaccination) 

- 질병 감염 예방 목적의 전국적, 상시적 백신접종 정책으로서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적 만연 시 피해 감소를 위하여 접종함으로써 상시적 백신접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HPAI 상재국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에 중국을 중심으로 mass vaccination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 백신 접종에 의한 가금의 발생 피해 감소와 인체 감염 감소 등의 효과가 탁월하지

만, 질병 근절이 제한되며 장기적 백신 접종과 그에 따른 비용, 지속적 인체 감염 

발생으로 인하여 백신접종 중단 및 살처분 박멸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

다 (Nature Scientic Reports 7, 2017).

2) 통계학적 예찰과 표적 예찰 개념

○ 백신 접종이 중단된 후에도 감시 예찰은 계속 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이후, 순환하는 

잔류 AIV 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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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항원 항체 검출에 의한 예찰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며, 

통계학적 예찰과 표적예찰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한다. 

가) 통계학적 예찰 (statistical surveillance)

- 현행 전국적 예찰방법에 의하여 항원 및 항체 검사 실시와 병행하여 육용오리에 

대한 도 축장 출하전 검사를 실시하여 오리농가에 대한 감염 부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 닭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임상증상 발현 또는 외견상 허약한 닭을 대상으로 도축장 

검사를 실시하여 계열 주체 및 사육농가의 방역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나) 표적 예찰 (targetted surveillance)

- 상시적 발생지역의 농장, 재입식 농장, 재래시장 조류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사(항

원,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부재를 증명 하도록 한다. 

- 재래시장 가금류 중개상인 관리 및 그 계류장에 대한 전국적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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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백신접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 형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1) 백신 접종축으로부터 기인되는 위험 종합 분석

○ 국가방역이 실패한 HPAI 상재국에서 가금류에 대한 백신접종 또는 백신을 접종한 가

금산물이 HPAI 인체 감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 국가방역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HPAI 만연으

로 인한 인체 감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견주어 보면, 백신접종으로 인한 질

병 감소와 감염계의 바이러스 배출량 감소는 오히려 공중보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

한다.

2) 백신 동물의 대한 안정성 

○ 백신 접종 양계 생산물이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Adjuvants 

사용으로 인한 Withdrawal 기간은 권장된다 (Bouma et al., 2010).

○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가금류 조직에서는 HPAI 가 발견 될 수도 있다. 닭과 칠면조

에서 바이러스 항원은 고기, 혈액, 깃털, 모낭, 골수, 호흡기, 내장기관등에서 광범위 

가능하다.  

○ 일본에서는 메추리알의 내부 내용물에서 아시아 계통 H5N1 HP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적이 있으나 (Promkuntod et al., 2006), 기본적으로는 AIV에 감염된 계군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AIV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분변을 통해 계란이 오염

은 가능하다. 

3) 바이러스 배출 확률

○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효과 적인 예방접종은 HPAI 바이러스가 육류와 

닭의 다른 식용 조직에서 유출 되지 못하도록 한다. 

○ 조류독감 H5백신(TROVACTM H5) 또는 비활성 백신(A/turkey/Wisconsin/1968;H5N9)을 1

회 투여 한 후, HPAIV는 A/chicken/Korea/ES/2003 (H5N1)에 공격 접종 한 결과, 닭가

슴 근육과 허벅지 근육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마찬 가지로 A/duck/Vietnam/12/05 

(H5N1)도 오리의 내부장기, 혈액 및 근육등 에서도 분리가 되지 않았다.

○ 비록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의 양은 줄일지 몰라도, 바이러스가 난황을 오염시키는 것

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집트에서는 아시아 계통 H5N1 HPAI 바이러

스는 백신을 세번 투여했음에도 계군이 산란율 저하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계군의 계란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실험실적인 결과로는 

한가지 백신을 한 두번 접종할 경우, 알껍질에 대한 HPAI 바이러스 오염은 감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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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식 기관에서의 바이러스 배출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Swayne et al., 

2012).

○ 실험실 연구 결과, H5N1을 포함한 몇몇 HPAI 바이러스는 임상징후가 없었지만 계란

에서 확인되었다 (Swayne and Suarez, 2007).

○ 닭의 경우, 비활성 백신(A/turkey/Wisconsin/68; H5N9)은 달걀에서의 HPAIV 분리율을 

39%에서 16%로 낮추었다 (Swayne et al., 2012).

4) 인체 감염 확률

○ 농가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인식 및 교육 프로그램은 백신 접종 전 

후 실행되어야 한다 (NAHEMS). HPAI 바이러스의 공중 보건 측면, 식품안전, 예방접종

의 장점, 감염계군의 불분명한 감염증상, 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예방접종에 대한 기

술적 과학적 근거를 교육하여 한다.

가) 인수공통 질병으로서의 HPAI

- HPAI와 LPAI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감염은 종종 보고되었다 (Heinen, 2004; Chen 

et al., 2004; Cong et al., 2007). 감염에 대한 결과는 매우 다양하며, 무증상 감염, 

결막염 및 치명적인 질병이 포함될 수 있다. 부족한 연구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은 

감염의 가능성 과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 노출된 사람들은 다양한 Subtype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도 있다(Cong et al., 2007).

- 특히, 아시아 계통의 H5N1 HPAI 바이러스는 10년 이상 가금류에서 발견되어 높은 

수준의 인체 노출을 가져왔다. 1997년과 2015년 사이에 아시아 계통의 H5N1 HP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감염자는 650명 이상이었으며, 이들은 가금류와 

밀접한 접촉 결과 발생하였다 (WHO, 2014). 

- AI 인체 감염 환자는 급성으로 악화된다. (WHO, 2006; Uyeki, 2009; Liem et al., 

2009). WHO에 보고된 확진 사례의 치사율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59~60% 

으로 확인 되었다 (WHO, 2014). 특히, 중국 양계 농장에서는 준임상형 혹은 무증상 

형태로 진행되었던, H7N9 LPAI는 인체 감염 시 400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 일반적으로 AIV의 바이러스는 사람 대 사람 전파는 드물지만, 아시아 계통 H5N1 

HPAI 바이러스는 드문 경우에서 사람 대 사람 전파가 가능하였다 (Ungchusak et 

al., 2005). H7N7 HPAI 바이러스는 네덜란드의 양계 노동자들의 일부 가족에서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의 H7N9 바이러스는 사람 대 사람 전파가 소수의 가

족에서는 의심되었다. 

나) 가금 및 가금생산물로부터의 감염 위험성 

- 사람의 감염은 병든 가금류 또는 죽은 가금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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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2014). 또한 익히지 않은 가금류 제품으로부터 감염 사례가 2차례 보고 된 

것을 볼 때, 익히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인체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ipatov et al., 2009). 중국과 동아시아국가의 열악한 사육환경과(OIE 기준 

category 3, 4에 해당하는 농장) 타 축종과의 혼합사육이 일상화 된 가금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국내 축산에서의 인체감염 확류은 보고된 내용과는 매우다른 환경임

을 주지해야 한다. 

- 그러나, 조리를 통해 가금 및 가금생산물로부터 감염을 보호할 수 있다.

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HPAI 인체 감염 위험성 분석

- 백신을 한 계군은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감

염축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바이러스의 배

출은 사람이 AIV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5) HPAI 감염 계군 유통 시 전파 방지 

○ 예방접종 된 조류는 무증상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유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방접종 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AIV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온도와 

시간에 대해 알아야 한다.

- Whole eggs: 60°C for 188 seconds

- Whole egg blends: 60°C for 188 seconds or 61.1°C for 94 seconds

- Liquid egg white: 55.6°C for 870 seconds or 56.7°C for 232 seconds

- Dried egg white: 67°C for 20 hours or 54.4°C for 513 hours

- 10% salted yolk: 62.2°C for 138 seconds

- Poultry meat: 60.0°C for 507 seconds, 65.0°C for 42 seconds, 70.0°C for 3.5 

seconds, or 73.9°C for 0.51 seconds

6) 사회적 공감 형성과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

가) HPAI 긴급백신의 장점 및 효용성에 대한 농장주 교육 마련

- 농장주 및 관련 단체 교육을 통한 백신 효용성 공감 형성

- 공감 형성을 통한, 백신 정책 협조 고취

나) 방송 및 신문등의 언론을 통한 HPAI 긴급백신 홍보

- HPAI 긴급백신 접종의 인체 감염 안정성 홍보 

- HPAI 긴급백신 접종축 가금 생산물의 안정성 홍보

- 정부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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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시 긴급백신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백신의 효능과 안

전성 평가를 위한 긴급 검정시스템 마련 방안

○ 야외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백신주를 이용한 긴급 백신 제조 및 수급 방안 수립

1) 비상시 대비 긴급 백신주 제조방법 및 대량생산 방안 :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려운 HPAI 

바이러스 유행 특성상 확보된 백신 stockpile 외의 현 유행주를 이용한 긴급 역유전학 백

신 제조 방법 개발: 초단기 백신주 제작 및 효능검증 기술 

2) 개발 백신주를 이용한 백신의 긴급 대량생산 및 초단기 안전성/효능 평가 방안

가) 백신의 생산과정에 따른 검정기준의 차이

(1) 계태아 백신이나 유전자 재조합 백신의 차이는 없으며, 생독백신인 경우 검정절차

와 항목이 달라지므로 생독백신의 수입이나 국내 생산의 경우에 사전 허가당시 허

가관창인 검역본부와 협의를 거쳐 검정기준을 제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사독백신의 

경우 현행 저병원성 인플루엔자의 검정기준을 참고하여 안전성과 효능평가를 한다. 

나) 해외 제조 백신검정 기준 참조

(1) 국내발생 균주와 준비된 항원뱅크의 항원형이 상이하여 항원뱅크를 사용하지 못하

고, 해외에서 긴급히 수입된 백신의 경우 제조사의 검정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에 맞

는 품질검사 기준을 이용하여 백신검정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 긴급백신 검정기준 절차와 기준 제정

(1) 일반적인 긴급백신은 검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선례가 있으나 충분한 시간

적 여유가 있을때는 제조사의 검정기준을 따른다. 국내 생산의 경우 항원뱅크를 보

관하기 전 적량을 분병하여 시제품 화 하고, 검정기준 수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항원뱅크를 봉인하므로 긴급상황 시 최종제품 백신에 대해 다시 검정할 필요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 구제역 긴급백신의 현행 검정기준과 각 기관별 수행내역

긴급백신의 최소 검정 기준 및 각 기관별 확인내역

검역본부

백신회사의 검사성적서와 자가시험 결과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실시

긴급 백신접종 등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한 신속한 검정 실시

- 필요한 항목만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검정 추진

-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농가에 공급토록 조치

-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공급 중단토록 조치

긴급용 백신에 대한 보관품을 면제품 검사에 포함하여 목적동물에 대한 안전성 및 혈

청역가 검사는 사후 실시

백신회사에 긴급백신 검정 방법에 대한 관련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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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회사(수입, 제조)

국내 도착 즉시 자가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검역본부 제출

* 자가시험: 특성, 무균, 수소이온 농도, 시험동물 안전시험, 불활화 확인시험

* 목적동물 안전시험과 혈청역가 시험 성적서는 사후 제출/보완

긴급 백신접종 등 원활한 국내 백신 수급을 위해 자가시험 이후 공급(지시에 따름)

검역본부 확인결과, 합격된 제품에 한해 농가에 공급 조치

검역본부 백신평가를 위해 동물 시험용 백신 제공

공통사항

국내 발생상황에 따른 긴급방역용 백신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검사 실시

백신회사는 긴급용 백신으로 도입된 경우에는 도착 즉시 상기 항목의 자가시험을 실

시하고, 시험 성적서를 검역본부 제출, 목적동물 안전시험과 혈청역가 시험은 상기 

절차에 따름

항원불활화 사독백신이나 역유전학 사독백신의 경우 최소의 실험과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공급이 가능하며 사후 안전시험과 유효성 실험 결과를 제출한다. 

 

○ 아래와 같이 현재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검정기준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1-3-04-07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 불활화백신 검정기준

- 이 기준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LPAI: Low pathogenic avian influenza 

virus: H9N2형)를 발육계란의 장뇨막강에 접종하여 증식시킨 후 불활화 하여 제조한 닭

에서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백신의 검정기

준이며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특성시험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검정기준의 일반시험법 1-10-20-01에 따른다.

   나. 수소이온농도시험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검정기준의 일반시험법 1-10-20-03에 따라 검사한 결과 백신

의 수소이온농도는 pH 6.0～8.0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무균시험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검정기준의 일반시험법 1-10-20-06에 따른다. 

   라. 방부제 정량시험  

     동물용의약품 생물학적제제 검정기준의 일반시험법(1-10-20-09)에서 포르말린의 함량은 

0.2% 이하, 치메로살 함량은 0.01% 이하 그리고 석탄산 함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마. 불활화 확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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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  험

       10개 이상의 SPF 발육계란의 장뇨막상과 장뇨막강에 각각 백신 0.2 ㎖씩 접종한다. 장

뇨막강 및 장뇨막상 접종란은 8일간 37℃에서 배양한 후 계태아의 병변 및 닭 적혈구 

응집성을 조사한다. 이 불활화 확인시험은 2회 연속 계대하여 실시한다. 단, 접종 24시

간 이내에 폐사한 것은 판정에서 제외한다.

     2) 판  정

       계태아는 모두 정상 발육하고 장뇨막강액의 적혈구 응집성과 장뇨막상에 포크형성이 

없어야 한다.

     3) 재시험

       접종사고를 제외하고 발육란의 20% 이상이 죽었을 때는 시험을 반복한다.

   바. 안전시험

     1) 동  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9N2형)에 노출된 적이 없는 건강한 6～8주령의 닭 

5마리를 사용한다.

     2) 시  험

       시험군에 백신 2수분을 사용법(근육)에 따라 접종하고 14일간 관찰한다.

     3) 판  정

       모든 시험군은 관찰기간 동안 건강하여야 한다.

     4) 재시험

       사고로 인하여 시험군이 3마리 이하가 되었을 때는 시험을 반복한다.   

   사. 혈청 역가시험

     1) 동  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9N2형)에 노출된 적이 없는 건강한 6～8주령의 닭 

15마리를 사용하여, 10마리는 시험군으로 5마리는 대조군으로 한다. 

     2) 시  험

       시험군에 백신 1수분을 사용법(근육)에 따라 접종하고 3주 후에 시험군과 대조군으로부

터 채혈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4 HA unit의 항원을 사용하여 혈구응집억제반응을 실시

한다. 단, 항원으로 쓰이는 바이러스 주(strain)는 백신 주(strain)와 동일한 바이러스 주

를 사용한다.

     3) 판  정

       시험군의 평균 닭 적혈구 응집억제 항체가는 64(26)배 이상이어야 하며, 모든 대조군의 

혈청은 응집을 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6 -

     4) 재시험

       대조군은 닭 적혈구 응집억제 항체가를 나타내었을 때는 시험을 반복한다.

   아. 검정의 반복

     “가”항에서 “사”항까지의 시험에서 그 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시험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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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 피해에 대한 경제성 평가

가. 가축질병 피해에 대한 경제성 평가 관련 문헌조사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구제역 발생 실태와 파급영향

○ 기존 발병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병한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범위

는 구제역 2차 추가발병 확률 및 전파속도 등에 대한 수의과학적인 판단을 기초로 신

속히 결정되어야 함.

○ 백신접종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비용‧편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본 자료는 추가 발

병지로부터 반경 3~10km 지역의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

을 제시함.

- 백신접종을 안하면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하여 수출을 조기 재개할 수 있는 반면, 

2차 추가발병의 위험부담이 발생함.

- 백신접종을 하는 경우 2차 추가발병 위험이 감소되는 한편 수출재개가 지연되고, 

백신접종 비용과 접종가축 관리비용이 발생함.

- 백신접종 여부는 백신비접종의 순편익과 백신접종의 순편익을 비교하여 결정.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 백신정책 중심으로. 2016

○ 구제역 백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백신정책 도입 후 발생한 경제적 변화를 

추적함. 손실과 이익의 비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손실과 이익이 같아지는 경계

확률(P)을 구하는 것임. 경계확률을 구하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손실이 되는 구간과 

이익이 되는 구간을 나눌 수 있음.

○ 구제역 백신 정책의 효과는 구제역 발병확률에 의존함. 구제역 발병확률이 높으면 백

신 정책의 효과가 상승하고, 발병확률이 낮으면 효과가 감소함. 이러한 구조에서 이익

과 손실이 동일하여 백신정책을 실시하던 그렇지 않던 차이가 없는 발생 주기를 6.7

년으로 제시

○ 구제역 백신 비용은 접종 마릿수와 접종 횟수에 백신 단가를 곱하여 구할 수 있음.

○ 방역활동 비용과 농가손실 보전은 주로 정부에 귀속되는 피해임. 이는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데, 정부 재정은 회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하기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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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제역 백신정책 중심으로. 2016

○ 구제역 상시 백신의 유지 또는 중지, 구제역 상시 백신에 적합한 백신주의 제안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특정 백신주의 포함 또는 제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백신주 

변경에 따른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백신 접종 상황에서의 예상 피해액과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의 예상 피해액의 차임. 

그런데 가상의 질병발생에 관한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질병 발생 

확률(접종, 미접종 각각에 대한)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으로 판단됨.

○ 구제역 확산속도의 감소로 인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제역에 대응할 수 있어 효율

적인 방역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살처분 시 감

염축을 선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의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에 비해 살처분 

규모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음. 

○ 정부의 피해는 구제역으로 인한 재정지출(재정소요액)로 측정될 수 있음. 농가의 피해

는 비발생 농가는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지연, 가격이 하락한 경우 농가판매액 감소, 

발생농가는 살처분으로 인한 가축 손실, 축사 소독에 따른 계속 경영 차질 등으로 구

분해 볼 수 있음.

○ 국가경제피해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한 부분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음. 생산-생산형 모형의 생산유발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4) 경기연구원. 가금농장 HPAI의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

○ AI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2010년 국가산업연관표의 연장표(2014)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연

관표를 작성함. 경기도 지역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하여 2006년~2017년 기간 동

안의 AI발생에 따른 경기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생산유

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함.

- 2006년 이후 2017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국의 AI처리비용을 경기도에 적용하면, 경

기도 지역에서 발생하여 살처분한 비용은 약 2,176억원으로 추산됨. 이는 경기도 

농축수산업 부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임. 즉, AI발생 처리비용으로 투이됨으로

써 포기된 농축수산업 부문 예산의 기회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따라서 2,176억원의 기회비용이 경기도 농축수산업 부문에 투입되었을 경우 경기

도 지역의 각 산업부분으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추산할 

수 있음. 2,176억원의 경기도 지역 산업별 파급효과는 곧 AI로 인해 발생한 각 산

업 부문의 손실로 여겨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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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6억원의 비용발생으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액은 5,862억원 규모이며, 부가가치유

발 손실액은 2,613억원, 그리고 고용유발 손실은 1,734명으로 추산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AI처리비용 2,176억원이 경기도 농축수산업 부분에 투이되지 않음으

로써 기회비용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경제에서 포기된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

발효과,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로서 설명될 수 있음.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영향과 대책. 2008

○ AI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계측을 위한 고려사항

- 지금까지 이루어진 HPAI 발생에 의한 국내 피해수준 계측은 생산농가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각종 보상금 및 생계안정지원금 등의 국가 재정지출, 방역비

용 및 매몰비용 지출 등을 바탕으로 행해졌음. 

- 그러나 HPAI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가금생산농가와 그 전‧후방 산업 

모두에 유‧무형으로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 효과를 모두 계측해야 함.

- 정확한 HPAI 피해 계측을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모든 가금 산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와 수치가 필요하며, 질병 발생에 의한 각종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소멸할 때까지 그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도 함께 존재함.

○ 생산단계의 피해 즉 직접피해는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1차 생산 감소 피해와 장기간 

입식 금지 및 판로봉쇄에 따른 2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음. 이들 농가 생산단계의 1, 

2차 피해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에 대해 지

출한 비용(재정지출액)을 바탕으로 피해규모를 추산함. 또한 농가의 피해 이외에 정부

의 방역 및 매몰활동 등에 소요된 비용도 직접적인 피해로 함께 고려함.

○ 가금산물 생산 농가 이외의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양계사료 생산 및 매출감

소, 사육수수 감소에 따른 동물약품 판매 감소, 도계(도압)장, 부화장 및 수송업자들의 

매출감소 등이 있음. 이와 같이 발생 가능한 간접 피해 중 피해 계측을 위한 자료가 

수집가능하면서도 그 여파도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료업체의 생산 및 매출감소

를 추산함. 그 외 가공, 유통단계에서의 피해액을 추산함.

6) 현대경제연구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직간접 기회손실 추정. 2014

○ 생산단계에서는 농가나 기업 등은 살처분 피해 뿐 아니라 수요 감소에 따르는 생산 

감소는 물론 생업과 판로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며, 정부는 살처분이나 각종 방역활

동 비용 발생으로 재정 소요

○ 유통단계에서는 사료회사의 경우 농가 등의 생산 감소로 사료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사료 생산 및 매출이 감소, 육가공 및 유통업체나 외식 및 소매 업체 등은 전반적인 

가금류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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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범위 및 규모 :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에 걸쳐 조류인플루

엔자 감염률이 5%, 10%, 15%일 때를 가정하여 피해 규모를 산출하여 2008년 발생 시

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정부재정 소요액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비례 추정

○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률이 5%일 경우 농가와 정부부문의 직접 기회손실 규모는 각각 

837억원, 2,046억원, 2,046억원으로 총 2,8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간접기회

손실 규모도 사료산업, 육류 및 육가공업, 음식업 등 1,3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7) 현대경제연구원. 역대 최고 속도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경제적 피해. 2016

○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조치를 위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농가 및 기업의 피

해가 발생하며 동시에 보상금 등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의 발생도 불가피

○ 해당 농가 및 기업의 1차적 피해와 재정지출 중가뿐만 아니라 관련산업의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를 통해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식료품에 대한 가계의 소비심리를 약화

시키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

○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국에 걸쳐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률이 10%, 

20%, 30%일 때를 가정하여 피해 범위와 규모 추정, 5차 고병원성 AI 발생시점인 

2014~2015년 당사와 환경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정부 재정 소요액 2,381억원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비례 추정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유발되는 직간접적 기회손실 비용은 최소 약 4,920억원에서 

최대 약 1조 4,7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8) 인하대학교. 조류인플루엔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7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산업연관모형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산업의 충격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살처분 보상

금(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살처분 농가),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농가), 가축입식

자금(살처분 농가), 경영안정자금(부화장 등), 수매자금(이동제한 지역) 등을 지원 해주

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직접피해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직접피해는 0.009% 수준이었지만, 이로인한 파급된 간

접피해(파급피해)를 함께 고려할 경우 약 0.020%수준으로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 1,392억원으로 인하여 타 산업에 

파급된 간접피해(파급피해)는 약 1,855억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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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 추정

1)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 추정 개요

○ AI가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또한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타 산업들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AI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축살처분, 축사소독 등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지연 및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

○ 이와 같이 AI 발생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안정, 입식융자, 소독 등을 통해 보상을 해주고 있음. 

따라서 축산농가의 직접 피해액은 정부의 축산농가 피해보상에 따른 재정지출액과 

같다고 볼 수 있음.

○ 축산업계 뿐 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산업의 피해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선행연구5)에 따르면 생산-생산형 모형의 생산유발 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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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생산-생산형 모형의 생산유발계수는 2.33으로 나타남. 이 계수는 살처분으로 

인하여 가축이 소실되면, 소실된 가축 가치의 2.33배를 창출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구분　 1990(A) 1995 2000 2005 2010(B) B-A

농림수산품 1.26 1.28 1.34 1.50 1.53 0.26 

낙농 2.13 1.94 2.18 1.94 1.98 -0.15 

육우 2.43 2.20 2.25 1.88 2.20 -0.22 

양돈 2.28 2.38 2.27 2.13 2.36 0.08 

가금 2.33 2.31 2.00 2.01 2.33 0.00 

기타축산 1.78 1.71 1.66 1.63 1.53 -0.25 

육류 및 육가공품 2.99 2.75 2.80 2.78 2.93 -0.06 

낙농품 2.42 2.19 2.29 2.19 2.20 -0.22 

사료 1.75 1.57 1.58 1.67 1.83 0.09 

의약품 1.65 1.63 1.73 1.76 1.76 0.11 

농업용기계 2.02 1.87 1.89 2.14 2.12 0.10 

광산품 1.57 1.54 1.60 1.74 1.70 0.12 

음식료품 1.83 1.75 1.80 1.79 1.77 -0.06 

제조업 1.19 1.19 1.18 1.18 1.17 -0.02 

전력,가스,수도 1.33 1.42 1.35 1.29 1.25 -0.07 

건설 1.94 1.99 1.94 1.98 2.06 0.12 

도소매 1.47 1.54 1.51 1.61 1.66 0.20 

음식점 및 숙박 1.63 1.76 2.01 2.06 2.10 0.47 

운수 및 보관 1.53 1.44 1.49 1.59 1.60 0.06 

금융, 보험서비스 1.39 1.34 1.27 1.25 1.29 -0.11 

교육및 보건 1.44 1.39 1.48 1.49 1.51 0.08 

기타서비스 1.57 1.42 1.36 1.39 1.40 -0.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축산업의 후방연관산업 구조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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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 추정 결과

가) AI 발생에 따른 직접 피해액

○ AI 발생에 따른 직접 피해액은 생산농가에서 발생한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 소독‧방역 

비용, 경영 중단에 따른 손실, 입식지연에 따른 손실, 출하지연에 따른 손실 등임.

○ 위와 같은 생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살처분보상금, 생활안정

자금, 가축수매, 경영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출을 통해 보상해 주고 있음.

○ 따라서 AI 발생에 따른 직접 피해액은 정부의 재정지출액(생산농가 피해 및 방역 등)을 

바탕으로 추산할 수 있음. 

○ 그간 AI 발생에 따른 재정지출액은 '03~'04년 874억원, '06~'07년 339억원, '08년 1,817억원, 

'10년 807억원, '14~'15년 3,364억원, '16~'17년 3,621억원, '17~'18년 906억원으로 총 1조 

1,728억원임.

○ AI 발생에 따른 직접 피해액('03~'18년)은 1조 1,728억원임.

구분 지역 및 건수 살처분 수 재정 소요액

'03/'04년
10개 시·군, 19건

(닭10, 오리9)
392호, 528만5천수 874억원

'06/'07년
5개 시·군, 13건

(닭5, 오리6, 메추리1, 기타1)
460호, 280만수 339억원

'08년
19개 시·군, 98건

(닭79, 오리18, 기타1)
1,500호, 1,020만4천수 1,817억원

'10/11년
25개 시·군, 91건

(닭34, 오리54, 꿩1, 메추리2)
286호, 647만3천수 807억원

'14/'15년
81개 시·군, 391건

(닭84, 오리287, 기타20)
809호, 24,772천수 3,364억원

'16/'17년
66개 시·군, 421건

(닭237, 오리161, 기타23)
1,133호, 38,076천수 3,621억원

'17/'18년
15개 시군, 22건

(닭8, 오리14)
140호, 653만 9천수 906억원

계 1조 1,728억원

나) AI 발생에 따른 간접 피해액

○ AI 발생에 따른 간접 피해액은 축산업과 축산연관산업의 피해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계산할 수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의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생산-

생산형 모형의 생산유발계수는 해당산업의 생산이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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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생산-생산형 모형에서 가금부문의 생산유발계수는 2.33으로 가축이 살처분 되었을 

경우 살처분 된 가축 가치의 2.33배를 창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함.

- AI 발생 시 간접 피해액 = 살처분마리수 × 마리당 가격(해당 가축 시세) × 2.33

(생산유발계수)  

○ AI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출 즉, 살처분보상금을 통해 

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음.

○ 그간 지급된 살처분보상금은 '03~'04년 458억원, '06~'07년 253억원, '08년 683억원, 

'10~'11년 670억원, '14~'15년 1,772억원, '16~'17년 2,744억원, '17~'18년 698억원으로 

총 7,278억원임.

○ '03~'18년 기간 동안 AI 발생에 따른 간접 피해액(생산유발감소액)은 살처분보상금 7,278

억원에 생산유발계수 2.33을 곱한 값으로 총 1조 6,958억원임.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55, 고용유발계수는 5.4명/10억 원당으로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327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3,930명임.

구분 살처분 수 재정 소요액 살처분 보상금

'03/'04년 392호, 528만5천수 총 874억원 458억원

'06/'07년 460호, 280만수 총 339억원 253억원

'08년 1,500호, 1,020만4천수 총 1,817억원 683억원

'10/11년 286호, 647만3천수 총 807억원 670억원

'14/'15년 809호, 24,772천수 총 3,364억원 1,772억원

'16/'17년 1,133호, 38,076천수 총 3,621억원 2,744억원

'17/'18년 140호, 653만 9천수 총 906억원 699억원

계 총  1조 1,728억원 7,278억원

다)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

○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액은 직접피해액(1조 1,728억원)과 간접피해액(1조 6,958

억원)을 합한 값으로 총 2조 8,326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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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긴급백신 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 개요

○ AI 발생 시 빠른 전파속도에 의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살처분을 통해 질병을 

통제하기 어려움. 이에 대응하여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의 가금류에 

긴급백신을 접종하여 전파속도를 늦추고, 확산범위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이 AI 긴급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질병의 확산범위를 축소시킴

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였음.

○ AI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는 지리적 위치, 축종 분포 등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긴급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도 지역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도 AI 발생형태에 따라 피해규모 및 백신접종 효과가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과거에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실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긴급백신을 접종하였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AI 발생 사례지역은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지구 지정요건에 

두 가지 이상 속하는 경기 포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이상 3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음.

○ 사례지역 선정에 이어 AI 발생시점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AI 발생현황을 검토하여 질병발생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2016~2017년을 적용

하였음.

○ 선정된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

원본부의 가축전염병 발생 관련 자료 조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AI 발생현황을 정리하였음.

○ 경제적 효과 분석은 2016~2017년 기간 동안 사례지역의 AI 발생현황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와 직간접적 피해액을 추정하고, 해당 사례지역에 긴급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의 

피해규모와 직간접적 피해액을 추정하였으며 해당 추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긴급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음.

○ 긴급백신 접종 효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축종 및 분포에 따른 AI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시나리오별로 백신접종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백신접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엑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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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효과 분석 대상 사례지역 선정

○ AI 긴급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AI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인 ‘철새 등 H5‧H7형 항원‧항체 최근 

3년 내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지역’,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농가 반경 500m내 10호 이상 또는 1km내 20호 이상 지역’에 2가지 

이상 속하는 지역을 분류하였고, 그 중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했던 경기 포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음.

가) 철새 등 H5‧H7형 항원‧항체 최근 3년 내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지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인천(1) 계양(1)

전북

(8시군, 92읍면동)

전주(2)
세종(1) 세종(1) 군산(9)

경기

(15시군, 107읍면동)

이천(8) 익산(5)
안성(14) 정읍(16)
김포(5) 김제(38)
화성(12) 완주(6)
양주(8) 고창(5)
여주(10) 부안(11)
평택(9)

전남

(16시군, 87읍면동)

순천(4)
동두천(2) 여수(1)
고양(11) 나주(19)
오산(2) 광양(1)
하남(1) 곡성(1)
용인(3) 구례(7)
파주(12) 화순(3)
포천(8) 장흥(1)
연천(2) 강진(4)

강원

(5시군, 15읍면동)

원주(6) 해남(12)
속초(1) 영암(11)
횡성(1) 담양(9)
춘천(4) 무안(2)
양양(3) 함평(5)

충북

(6시군, 42읍면동)

청주(17) 영광(2)
옥천(5) 장성(5)
증평(2)

경북

(4시군, 22읍면동)

경주(3)
진천(7) 김천(10)
괴산(4) 영천(7)
음성(7) 경산(2)

충남

(12시군, 101읍면동)

천안(11)

경남

(11시군, 44읍면동)

창원(2)
아산(17) 진주(2)
보령(2) 통영(2)

공주시(7) 사천(2)
서산(8) 고성(11)
논산(12) 함안(4)
계룡(1) 남해(1)
당진(13) 하동(2)
부여(9) 김해(3)
서천(8) 창녕(14)
홍성(5) 밀양(1)
예산(8) 제주

(2시군, 5읍면동)

제주(3)

서귀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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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종 가축전염병 최근 5년 내 2회 이상 발생 지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경기
(8시군, 17읍면동)

안성(5)
전북

(3시군, 7읍면동)

군산(1)
김포(1) 김제(2)
양주(1) 정읍(4)
여주(2)

충남
(3시군, 6읍면동)

아산(2)
이천(2) 청양(1)
평택(2) 천안(3)
포천(3) 충북

(2시군, 6읍면동)
음성(4)

화성(1) 진천(2)

전남
(6시군, 13읍면동)

강진(1) 경남(1) 고성(1)
곡성(1)
구례(1)
나주(5)
무안(2)
영암(3)

다) 농가 반경 500m내 10호 이상 또는 1km내 20호 이상 지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세종 세종

경북

경주
충북 음성 영주
전북 김제 칠곡
전남 나주 봉화

경남 양산

3) 경제적 효과 분석 AI 발생 적용 시점

○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AI가 발생한 시점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시기별로 재정소요액을 살펴본 결과 '03~'04년 874억원, 

'06~'07년 339억원, '08년 1,817억원, '10년 807억원, '14~'15년 3,364억원, '16~'17년 

3,621억원, '17~'18년 906억원임.

○ 경제적 효과 분석에는 재정 소요액이 3,621억원으로 가장 컸던 '16~'17년을 발생시점

으로 적용함.

구분 '03/'04년 '06/'07년 '08년 '10/11년

지역 및 

건수
10개 시·군, 19건 5개 시·군, 13건 19개 시·군, 98건 25개 시·군, 91건

살처분 수 392호, 528만5천수 460호, 280만수 1,500호, 1,020만4천수 286호, 647만3천수

재정

소요액
총 874억원 총 339억원 총 1,817억원 총 8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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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15년 '16/'17년 '17/'18년

지역 및 

건수
81개 시·군, 391건 66개 시·군, 421건 15개 시군, 22건

살처분 수 총 809호, 24,772천수 총 1,133호, 38,076천수 140호, 653만 9천수

재정

소요액
총 3,364억원 총 3,621억원 총 906억원

4) 사례지역(포천시, 천안시, 음성군) 가금사육 현황 조사

가) 경기도 포천시 가금 사육현황

- 경기도 포천시의 가금 사육 농가수(사육수수)는 산란계 97호(6,668수), 육계 100호

(3,134천수), 육용오리 5호(52천수), 육용종계 1호(35천수)로 총 203호(9,889천수)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오리 육용종계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

종계
총합계

사육농가수(호) - 97 - 100 5 1 - - - 203

사육수수(천수) - 6,668 - 3,134 52 35 - - - 9,889 

나) 충청남도 천안시 가금 사육현황

- 충청남도 천안시의 가금 사육 농가수(사육수수)는 메추리 4호(580천수), 산란계 87호

(5,593천수), 육계 57호(2,567천수), 육용오리 25호(519천수), 종오리 4호(35천수), 토

종닭 3호(181천수), 토종닭종계 1호(26천수)로 총 181호(9,502천수)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오리 육용종계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

종계
총합계

사육농가수(호) 4 87 - 57 25 - 4 3 1 181

사육수수(천수) 580 5,593 - 2,567 519 - 35 181 26 9,502 

다) 충청북도 음성군 가금 사육현황

- 충청북도 음성군의 가금 사육 농가수(사육수수)는 메추리 2호(860천수), 산란계 32호

(3,033천수), 산란종계 1호(100천수), 육계 60호(3,561천수), 육용오리 62호(701천수), 

육용종계 5호(281천수), 종오리 10호(79천수)로 총 172호(8,615천수)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오리 육용종계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

종계
총합계

사육농가수(호) 2 32 1 60 62 5 10 - - 172

사육수수(천수) 860 3,033 100 3,561 701 281 79 - - 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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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지역(포천시, 천안시, 음성군) AI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결과('16/'17년)

○ 선정된 사례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농림축산검역본부,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바탕으로 발생현황을 

재가공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16/‵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재가공하였음.

가) 경기도 포천시 AI 발생 현황('16/'17년)

- 경기도 포천시에서는 '16~'17년 기간 동안 총 20호(1,745천수) 농가에서 AI가 발생

하였고, 축종은 산란계 19호(1,710천수), 육용종계 1호(35천수)임.

번호 농장주 발생일 축종 사육규모(수) 소재지

1 배0우 16.11.22 산란계 231,510 경기도 포천시 ○○○

2 윤0호 16.12.01 산란계 24,500 경기도 포천시 ○○○

3 윤0선 16,12,02 산란계 35,824 경기도 포천시 ○○○

4 윤0일 16.12.02 산란계 61,500 경기도 포천시 ○○○

5 구0모 16.12.02 산란계 30,000 경기도 포천시 ○○○

6 박0택 16.12.03 산란계 160,000 경기도 포천시 ○○○

7 류0섭 16.12.04 산란계 30,000 경기도 포천시 ○○○

8 류0섭 16.12.04 산란계 24,000 경기도 포천시 ○○○

9 박0의 16.12.06 산란계 231,000 경기도 포천시 ○○○

10 최0희 16.12.06 산란계 71,200 경기도 포천시 ○○○

11 김0주 16.12.06 산란계 68,012 경기도 포천시 ○○○

12 최0건 16.12.10 산란계 50,000 경기도 포천시 ○○○

13 윤0호 16.12.11 산란계 45,926 경기도 포천시 ○○○

14 정0수 16.12.11 산란계 300,000 경기도 포천시 ○○○

15 김0철 16.12.10 산란계 30,000 경기도 포천시 ○○○

16 현0봉 16.12.13 산란계 37,000 경기도 포천시 ○○○

17 권0성 16.12.16 산란계 43,000 경기도 포천시 ○○○

18 신0돈 16.12.17 육용종계 35,000 경기도 포천시 ○○○

19 이0구 16,12,19 산란계 130,000 경기도 포천시 ○○○

20 오0을 17,01,24 산란계 106,503 경기도 포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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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기도 포천시 AI 발생 역학조사 결과('16/'17년)

- 포천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산란계 농가가 많아 알 운반차량에 의해 질병이 유입된 

농가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농가 밀집지역에서 인근전파로 인해 질병이 

유입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번호 농장주 발생일 축종 발생사유 감염원 유입경로

1 배0우 16.11.22 산란계
>농장인근(500M)저수지에야생오리류가서식,농장인근에는농경

지위치,축주는철원에서춮퇴근
철새 축주및종사자

2 윤0호 16.12.01 산란계
>윤0호,  윤0선, 윤0일과 바로 접하여 농장 운영, 가족운영 

농장
발생농장 인근전파

3 윤0선 16,12,02 산란계
>알운반차량이  배0우농장을 16.11.16,18,21일 방문 후 

16.11.16,18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배0우) 알운반차량

4 윤0일 16.12.02 산란계
>알운반차량이  배0우농장을 16.11.16,18,21일 방문 후 

16.11.16,18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배0우) 알운반차량

5 구0모 16.12.02 산란계
>분뇨차량이 철원 신00농장을 16.11.9,10,11,14일 방문 후 

16.11.10,11,14일에 농장방문
>분뇨처리장 트랙터를 신00농장과 공동 사용

발생농장(신00) 분뇨차량

6 박0택 16.12.03 산란계
>알운반차량이  윤0호, 윤0선 농장을 16.11.18,21일 방문 후 

11.29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윤0호) 알운반차량

7 류0섭 16.12.04 산란계
>사료차량이 16.11.25일 구0모 농장을 방문 후 농장방문
>구0호 농장을 기준으로 500M이내에 류0섭, 류0섭 순으로 

농장 위치

발생농장(구0모)
발생농장(구0모)

사료차량
인근전파

8 류0섭 16.12.04 산란계
>사료차량이 16.11.23, 12.1일 류0섭 농장을 방문후 

16.11.24.28.1 12.02일 류0섭, 류0섭 순으로 농장 위치
발생농장(구0모)
발생농장(구0모)

사료차량
인근전파

9 박0의 16.12.06 산란계
>톱밥차량이 16.11.23일 박0택 농장 방문 후 16.11.24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박0택) 톱밥차량

10 최0희 16.12.06 산란계
>알운반차량이 박0의 농장을 16.11.29일 방문 후 16.11.30일 

농장 방문
>농장반경 500M이내에 류0섭, 류0섭, 구0모 농장순으로 위치

발생농장(박0의)
오염지역(포천)

알운반차량
인근전파

11 김0주 16.12.06 산란계

>알운반차량이 류0섭 농장을 16.11.29일 방문 후 
16.11.30,12.02,04일 방문

>농장반경 500M이내에 최0희, 류0섭, 류0섭, 구0모 농장 
순으로 위치

발생농장(류0섭)
오염지역(포천)

알운반차량
인근전파

12 최0건 16.12.10 산란계

>농장과 43번 국도를 경계로 800M거리에 박0의 농장이 위치, 
텃새 등이 농장에 관찰됨

>알운반차량이 배0우 농장을 16.11.21 방문 후 16.11.23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포천)
발생농장(배0우)

야생조수류
알운반차량

13 윤0호 16.12.11 산란계
>최0건농장과 20M로 인접
>알운반차량이 박0택 농장을 16.11.29일 방문 후 16.12.01 

농장 방문

발생농장(최0건)
발생농장(박0택)

인근전파
알운반차량

14 정0수 16.12.11 산란계
>알운반차량이  여주 주00 농장을 16.11.23.29, 12.01일 

방문 후 11.26,28, 12.02일 방문
발생농장(주00) 알운반차량

15 김0철 16.12.10 산란계
>농장이 43번 국도에서 600M 거리에 위치, 축사 내 참새가 

다수 관찰되고 농장 인근이 농경지와 야산
오염지역(포천) 야생조수류

16 현0봉 16.12.13 산란계
>사료차량이43번국도를경유하여12.5,7,9,12일농장에사료배송
>43번국도기준좌우로박0의,최0건,윤0호농장이위치  

오염지역(포천) 사료차량

17 권0성 16.12.16 산란계 >43번 국도변에 있으며 500M거리이내에 현0봉 농장 위치 발생농장(현0봉) 인근전파

18 신0돈 16.12.17 육용종계
>박0택 농장이 2.3KM거리에 위치하고, 구0모, 류0섭, 류0섭 

등 발생농장이 밀집된 지역이 약 4KM 거리에 위치
>농장주변에 고양이 출몰, 인근논밭에 오리류 출몰

오염지역(포천) 야생조수류

19 이0구 16,12,19 산란계
>집란실 옆 축사에서 발생,알운반차량이 16.12.11,12일 방문
>유전형이 포천지역에서 유행하던 c4유전형

오염지역(포천) 야생조수류

20 오0을 17,01,24 산란계 >농장에서 500M거리에 발생농장 위치 발생농장 인근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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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남도 천안시 AI 발생 현황('16/'17년)

- 충청남도 천안시에서는 '16~'17년 기간 동안 총 40호(3,422천수)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였고, 축종은 종오리 4호(35천수), 육용오리 7호(312천수), 산란계 23호(2,569

천수), 토종닭 종계 1호(26천수), 토종닭 3호(181천수), 메추리 1호(250천수), 육계 1호

(49천수)임.

번호 농장주 발생일 축종 사육규모(수) 소재지

1 박0만 16.11.24 육용오리 9,900 충청남도 천안시 ○○○

2 강0구 16.11.24 육용오리 5,584 충청남도 천안시 ○○○

3 이0노 16.11.30 종오리 4,349 충청남도 천안시 ○○○

4 김0두2 16.12.01 종오리 8,471 충청남도 천안시 ○○○

5 신0섭 16.12.04 산란계 42,480 충청남도 천안시 ○○○

6 배0옥 16.12.04 산란계 166,580 충청남도 천안시 ○○○

7 윤0우 16.12.05 산란계 126,000 충청남도 천안시 ○○○

8 이0주 16.12.08 종오리 12,000 충청남도 천안시 ○○○

9 안0철 16.12.11 산란계 38,600 충청남도 천안시 ○○○

10 손0진 16.12.12 육용오리 121,000 충청남도 천안시 ○○○

11 조0수 16.12.12 산란계 105,046 충청남도 천안시 ○○○

12 박0섭 16.12.12 산란계 28,000 충청남도 천안시 ○○○

13 김0석 16.12.12 산란계 68,404 충청남도 천안시 ○○○

14 윤0덕 16.12.13 산란계 560,000 충청남도 천안시 ○○○

15 우0영 16.12.13 산란계 88,000 충청남도 천안시 ○○○

16 조0성 16.12.14 토종닭 43,900 충청남도 천안시 ○○○

17 박0현 16.12.15 산란계 118,000 충청남도 천안시 ○○○

18 조0형 16.12.15 육용오리 31,878 충청남도 천안시 ○○○

19 이0구 16.12.15 토종닭 45,000 충청남도 천안시 ○○○

20 이0억 16.12.16 토종닭 92,556 충청남도 천안시 ○○○

21 현0수 16.12.17 토종닭종계 26,000 충청남도 천안시 ○○○

22 최0복 16.12.18 산란계 103,900 충청남도 천안시 ○○○

23 이0숙 16.12.19 산란계 55,300 충청남도 천안시 ○○○

24 장0 16.12.19 산란계 73,000 충청남도 천안시 ○○○

25 최0명 16.12.19 육용오리 12,300 충청남도 천안시 ○○○

26 최0필 16.12.19 육용오리 10,800 충청남도 천안시 ○○○

27 함0숙 16.12.20 산란계 26,000 충청남도 천안시 ○○○

28 김0길 16.12.20 산란계 50,000 충청남도 천안시 ○○○

29 구0서 16.12.21 산란계 100,000 충청남도 천안시 ○○○

30 박0배 16.12.21 육용오리 120,000 충청남도 천안시 ○○○

31 조O제 16.12.21 산란계 290,500 충청남도 천안시 ○○○

32 박0우 16.12.21 산란계 15,300 충청남도 천안시 ○○○

33 방0도 16.12.21 산란계 19,000 충청남도 천안시 ○○○

34 장O성 16.12.22 산란계 209,500 충청남도 천안시 ○○○

35 정O필 16.12.24 산란계 48,000 충청남도 천안시 ○○○

36 하O자 16.12.24 종오리 10,000 충청남도 천안시 ○○○

37 최O근 16.12.25 육계 48,500 충청남도 천안시 ○○○

38 이O배 16.12.28 산란계 25,600 충청남도 천안시 ○○○

39 우0복 16.12.31 산란계 212,251 충청남도 천안시 ○○○

40 이O헌 17.01.02 메추리 250,000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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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충청남도 천안시 AI 발생 역학조사 결과('16/'17년)

- 천안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알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퇴비운반차량으로 

인해 질병이 유입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생조수류로 인해 질병이 유입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번호 농장주 발생일 축종 발생사유 감염원 유입경로

1 박0만 16.11.24 육용오리
>지역 내 초기 발생농장으로 천안지역 야생조류에서 항원검출 

확인되고 농장주변 오염을 통한 사료운반차량, 퇴비운반차량 방문
철새 출입차량

2 강0구 16.11.24 육용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사료운반차량(11.16,21)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3 이0노 16.11.30 종오리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된 봉강천에서 2.8KM 거리에 

위치하여 축주 출퇴근하여 본인농장 출입
오염지역 축주

4 김0두2 16.12.01 종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 농경지에 

청둥오리 등 야생조수류 관찰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5 신0섭 16.12.04 산란계

>곡교천, 풍세천에 인접한 용정단지내 농장으로 야생오리 철새 관찰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 2대 

11.28,29,11.29일 방문, 사료운반차량 12.1일,11.29,23,22,21일 방문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텃새 등 

야생조수류 가관찰

철새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 및 종사자

출입차량

야생조수류

6 배0옥 16.12.04 산란계

>농장주변 및 농장위를 야생오리, 기러기 등 철새 자주 관찰

>농장주변이 철새에 의해 오염되고, 알운반차량 8대 

11.28,30일,12.2일,난좌운반차량 11.26일, 사료운반차량이 

각각 11.20~12.3일 거의 매일 방문

철새

오염지역

축주 및 종사자

출입차량

7 윤0우 16.12.05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 

11.28,30,사료운반차량(11.20~12.3) 매일방문, 분뇨운반차량 

11.21~29일 2~3일 간격으로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8 이0주 16.12.08 종오리

>김0두(종오리16.12.1)와100M거리

>김0두(종오리,16.12.1)와 인접하고 이0주 농장소유 운반차량의 

외부출입(종란수송등)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사료운반차량이 

11.29일,12.1,3,6일 방문

발생농장(김0두)

발생농장(김0두)

오염지역

인근전파

축주 및 종사자

출입차량

9 안0철 16.12.11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 철새가 

관찰되는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 2대 12.5,6,8,9일, 

사료운반차량이 12.1,3,6,8일 방문

>농장주변 철새가 관찰되는 오염지역으로 농장소유 

분뇨운반차량이 12.2,5,6,7,9일 외부 출입

오염지역

오염지역

출입차량

축주 및 종사자

10 손0진 16.12.12 육용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이며 축주는 

천안시내에서 농장으로 출퇴근

>농장인근 하천에 야생오리류, 텃새 등 야생조수류가 관찰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사료운반차량이 

12.2,8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11 조0수 16.12.12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종사자 8명은 

천안시에서 츨퇴근

>알운반차량 3대가 12.2~12,2~3일 간격농장방문, 

분뇨운반차량이 12.7일, 톱밥운반차량 3대가12.7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 및 종사자

출입차량

12 박0섭 16.12.12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주변 3KM이내 발생농장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이 12.2,5,7,9일, 사료운반차량 

각각 12.8,12일,12.1,5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13 김0석 16.12.12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주변 3KM이내 발생농장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는 천안시내에서 출퇴근

>사료운반 차량이12.2,3,5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 및 종사자

출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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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윤0덕 16.12.13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에 인접하여 

안성천이 위치하여 주변사료 운반차량이 12.1~10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15 우0영 16.12.13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사료운반차량이12.1,3,7일, 알운반차량이 11.29일 농장 방문

>농장주 및 종사자는 400M 떨어진 인근마을에서 출퇴근

오염지역

오염지역

출입차량

축주및종사자

16 조0성 16.12.14 토종닭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사료운반차량이 

12.2,8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17 박0현 16.12.15 산란계

>천안지역 방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뒤 저수지 

등에서철,텃새 등 야생조수류 관찰

>축주는 천안시내에서 농장으로 출퇴근

>알운반차량이 12.10,11,1, 사료운반차량이 12.8,9,10,11,12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축주및종사자

출입차량

18 조0형 16.12.15 육용오리

>농장 100M주변 풍세천에서 야생오리류 등이확인 되는 

오염지역으로 농장인접 500M거리의 자택에서 농장에 출퇴근

>가축운반차량 6대 및 상차반이 12.6.8.10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및종사자

출입차량및사람

19 이0구 16.12.15 토종닭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에 

고양이, 쥐, 텃새 등 야생조수류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12.3,7,11일,12.9,13일,왕겨운반차량이 12.8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20 이0억 16.12.16 토종닭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1.5KM 지역에 

발생농장(조0수,16.12.12)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이 

12.9~16일까지 5회,사료운반차량이 12.1~16일까지 10회 농장 방문

>자녀 등하교 위한 농장 외출

오염지역

오염지역

출입차량

축주및종사자

21 현0수 16.12.17
토종닭

종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1.1KM 인근에 발생농장 

(박0섭,16.12.12)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종란운반차량이 

12.5,12,16일, 사료운반차량 5대가 12.6~15일까지 7회 농장 방문

>축주가 직접 종란을 부화장 운반을 위해 12.15,16일 외출

오염지역

오염지역

출입차량

축주

22 최0복 16.12.18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 1.1KM거리에 발생농장 

(손0진,16.12.12)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농장 종사자가 

알운반차량으로 12.6,7,8,9,10,16일 7회 수원소재 축주운영의 

계란집하장(유통센터)에 알운반

>사료운반차량이 12.5,7,10,11,15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및종사자

출입차량

23 이0숙 16.12.19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봉강천에서 3KM거리에 

위치하여 철새 등 야생조수류 주변에 관찰

>천사료운반차량 2대 12.9,12,16일 3회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24 장0 16.12.19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 1.8KM거리에 

발생농장(이0구,16.12.15)이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 

소류지 등에 야생오리류, 텃새, 고양이 등 야생조수류 관찰

>알운반차량이 각각 12.8,12일, 12.9,12일, 

사료운반차량이12.9~18일 6회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25 최0명 16.12.19 육용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길건너편 축주가족 소유의 

제2농장(최0필,16.12.19)을 서로 왕래하며 인근소하천(300M), 

저수지(900M)에 야생조류 많이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12.11,17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26 최0필 16.12.19 육용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길건너편 축주가족 소유의 

제2농장(최0명,16.12.19)을 서로 왕래하며 인근소하천(300M), 

저수지(900M)에 야생조류 많이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12.11,17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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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함0숙 16.12.20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농장인근 안성천, 입장천이 

위치하여 야생오리류 가농장을 지나가는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이 

12.12,19일, 분뇨운반차량이 12.10일, 사료운반차량이 

12.9,15,19일 농장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28 김0길 16.12.20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 발생농장(이0구,16.12.15)이 

2.5KM(장0,16.12.19)이 600M거리에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축주가족 종사자가 천안시내에서 출퇴근

>야생오리류 등 야생조수류 관찰되고 농장주변에 12.17일 비둘기 

사체목격

>알운반차량이 12.6,8,10,16일, 사료운반차량이 12.10,12,16,18일, 

난좌운반차량이12.10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철새

오염지역

축주및종사자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29 구0서 16.12.21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 논밭이 

분포하고, 인근저수지에 철새가 관찰되고, 텃새, 고양이 등 

야생조수류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12.16,19일, 동물약품운반차량이 

12.12,15,17,18,19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30 박0배 16.12.21 육용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 1.7KM에 

발생농장(이0구,20.12.15)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사료운반차량이 

12.15,19일 농장 방문

>농장주변 소하천(300M)위치하고 야생오리, 텃새, 고양이등 

야생조수류 관찰

오염지역

오염지역

출입차량

야생조수류

31 조O제 16.12.21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인근 

입장천(600M), 안성천(900M) 위치하여 다수의 철새확인, 

알운반차량 4대가 12.9,10.12일, 사료운반차량이 12.10,13,15,16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32 박0우 16.12.21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며 인근 2.8KM에 

발생농장(이0구,20.12.15)이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이 

12.13,15,19일, 사료운반 2대 12.11~20일 5회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33 방0도 16.12.21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축주 및 일부 

종사자는 천안시내에서 농장에 출퇴근

>알운반차량 10대, 사료운반차량 3대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및종사자

출입차량

34 장O성 16.12.22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 1.9KM에 

발생농장(이0구,20.12.15)이 위치한 오염지역 사료운반차량 

4대, 알운반차량 6대 이상 농장 방문

>퇴비사에서 야생철새 등 야생조수류가 관찰되어 이를 통한 

오염원 유입 추정

오염지역

철새

출입차량

야생조수류

35 정O필 16.12.24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 3대가 

12.12~20일 5회, 사료운반차량이 12.13,16,19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36 하O자 16.12.24 종오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축주부부는 

천안시내에서 출퇴근

>농장주변 철새, 텃새, 고양이 등 야생조수류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3~4일 마다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

야생조수류

출입차량

37 최O근 16.12.25 육계

>농장인근 안성천(200M)에 철새 다수 관찰되고 인근 3KM 

범위내 발생농장 4개(함0숙,조0제,최0명,최0필)이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다수의 가축운반차량 및 상차반이 농장방문

오염지역 출입사람

38 이O배 16.12.28 산란계

>농장 인근 성환천(300M) 및 4KM이내 저수지 4개소이며 

야생조류 다수 관찰되고 3KM범위 내 발생농장이 위치한 

오염지역으로 알운반차량 3대가 12.10~28일 5회, 

사료운반차량이 12.12~26일 4회 농장 방문

>철새, 고양이, 쥐 등 야생수조류 관찰

오염지역

오염지역

출입차량

야생조수류

39 우0복 16.12.31 산란계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계사공사차량이 12.12~21일 

7회, 알운반차량이 12.15~29일 15회 이상 농장 방문
오염지역 출입차량

40 이O헌 17.01.02 메추리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43개소이며 인근 5KM이내 발생농장 

6개소인 오염지역으로 축주 및 일부 종사자 천안시내에서 

농장으로 출퇴근

>인근 5KM이내 발생농장 6개소인 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 

고라니, 들고양이 등 야생수조류 관찰

>사료차량 2대 12.21~27,29일 농장 방문

오염지역

오염지역

오염지역

축주및종사자

야생소수류

출입차량



- 85 -

마) 충청북도 음성군 AI 발생 현황('16/'17년)

- 충청북도 음성군에서는 '16~'17년 기간 동안 총 46호(2,305천수)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였고, 축종은 종오리 4호(27천수), 육용오리 30호(327천수), 산란종계 1호

(100천수), 산란계 7호(857천수), 메추리 2호(860천수), 육용종계 2호(135천수)임.

번호 농장주 발생일 축종 사육규모(수) 소재지

1 지0출 16.11.16 육용오리 10,437 충북 음성군 ○○○

2 김0진 16.11.17 육용오리 8,861 충북 음성군 ○○○

3 조0환 16.11.18 육용오리 16,792 충북 음성군 ○○○

4 임0완 16.11.18 육용오리 10,594 충북 음성군 ○○○

5 김0제 16.11.19 육용오리 10,080 충북 음성군 ○○○

6 이0숙 16.11.19 육용오리 10,075 충북 음성군 ○○○

7 정0일 16.11.19 육용오리 10,870 충북 음성군 ○○○

8 정0성 16.11.19 육용오리 16,920 충북 음성군 ○○○

9 한0순 16.11.19 육용오리 10,181 충북 음성군 ○○○

10 이0옥 16.11.20 육용오리 11,165 충북 음성군 ○○○

11 김0수1 16.11.20 육용오리 9,589 충북 음성군 ○○○

12 김0수2 16.11.21 육용오리 6,542 충북 음성군 ○○○

13 강0보1 16.11.21 육용오리 6,798 충북 음성군 ○○○

14 정0헌 16.11.21 육용오리 9,556 충북 음성군 ○○○

15 이0이 16.11.21 종오리 1,702 충북 음성군 ○○○

16 류0중 16.11.21 육용오리 7,122 충북 음성군 ○○○

17 정0구 16.11.22 육용오리 8,048 충북 음성군 ○○○

18 강0보2 16.11.22 육용오리 6,798 충북 음성군 ○○○

19 정0동 16.11.22 육용오리 5,126 충북 음성군 ○○○

20 정0일 16.11.22 육용오리 15,955 충북 음성군 ○○○

21 김0조 16.11.22 육용오리 9,925 충북 음성군 ○○○

22 정0헌2 16.11.23 육용오리 16,677 충북 음성군 ○○○

23 강0중 16.11.23 육용오리 28,447 충북 음성군 ○○○

24 임0혁2 16.11.23 육용오리 10,006 충북 음성군 ○○○

25 양0식 16.11.25 종오리 7,886 충북 음성군 ○○○

26 김0희 16.11.25 육용오리 6,626 충북 음성군 ○○○

27 김0문 16.11.27 육용종계 8,300 충북 음성군 ○○○

28 정0훈 16.11.28 육용오리 8,378 충북 음성군 ○○○

29 송0현 16.11.28 종오리 9,627 충북 음성군 ○○○

30 김0진 16.12.01 산란종계 100,000 충북 음성군 ○○○

31 권0정 16.12.03 육용오리 9,200 충북 음성군 ○○○

32 강0만 16.12.04 산란계 216,000 충북 음성군 ○○○

33 김0성 16.12.06 메추리 71,000 충북 음성군 ○○○

34 송0학 16.12.07 육용오리 8,000 충북 음성군 ○○○

35 최0경 16.12.09 산란계 91,000 충북 음성군 ○○○

36 김0식 16.12.12 산란계 7,000 충북 음성군 ○○○

37 김0면 16.12.12 육용오리 10,000 충북 음성군 ○○○

38 홍0훈 16.12.13 산란계 13,000 충북 음성군 ○○○

39 김0문 16.12.14 육용종계 126,206 충북 음성군 ○○○

40 안0민 16.12.14 육용오리 12,000 충북 음성군 ○○○

41 이0순 16.12.16 육용오리 16,000 충북 음성군 ○○○

42 윤0호 16.12.18 종오리 7,559 충북 음성군 ○○○

43 이0태 16.12.20 산란계 35,100 충북 음성군 ○○○

44 한0천 16.12.22 산란계 420,000 충북 음성군 ○○○

45 김0곤 16.12.25 산란계 75,000 충북 음성군 ○○○

46 이0훈 16.12.29 메추리 789,000 충북 음성군 ○○○



- 86 -

바) 충청북도 음성군 AI 발생 역학조사 결과('16/'17년)

- 음성군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육용오리 농가에서 사료운반차량, 가축운반차량으로 인해 

질병이 유입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생조수류로 인해 질병이 유입된 비율

이 높게 나타남.

번호 농장주 발생일 축종 발생사유 감염원 유입경로

1 지0출 16.11.16 육용오리
>농장주변 철새수백마리 관찰, 축주 논농사 

및 고구마 농사 겸업
철새 축주 및 종사자

2 김0진 16.11.17 육용오리

>신천저수지 2.2KM이내에 있으며, 축주는 

농사를 부업으로하며 진천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오염원 유입

철새 축주 및 종사자

3 조0환 16.11.18 육용오리

>지0출, 임0완 농장과 200M거리

>사료운반차량이 음성 지0출(16.11.16) 

농장을 16.11.12일에 방문한 후 

16.11.15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지0출,임0완)

발생농장(임0완)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4 임0완 16.11.18 육용오리

>조0환 농장과 200M거리

>임0완이 지0출 농장을 방문 후, 분뇨를 

지0출 소유 수박밭으로 운반

발생농장(조0환)

발생농장(지0출)

인근전파

축주 및 종사자

5 김0제 16.11.19 육용오리

>사료운반 차량이 음성 강0중 농장, 

임0혁2농장을 각각 16.11.01,15일 방문 후 

16.11.7일과 16.11.15일 김0제 농장 방문

발생농장(강0중,임0혁2) 사료운반차량

6 이0숙 16.11.19 육용오리

>조0환, 임0완, 한0순, 정0성 농장과 

200M이내 거리

>사료운반 차량이 음성 김0제 농장을 

16.11.7일 방문 후 이0숙 농장 방문

발생농장(조0환,임0완,한

0순,정0성)

발생농장(김0제)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7 정0일 16.11.19 육용오리

>조0환, 한0순, 이0숙과 100M거리

>사료운반차량이 지0출(16.11.16)농장을 

16.11.12일 방문 후 정0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조0환,한0순,이

0숙)

발생농장(지0출)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8 정0성 16.11.19 육용오리

>이0숙, 정0일 농장과 100M거리 방문

>가축운반차량이 지0출(16.11.16)농장을 

16.11.12일 방문 후 정0성 농장 방문

발생농장(이0숙,정0일)

발생농장(지0출)

인근전파

가축운반차량

9 한0순 16.11.19 육용오리

>정0성, 조0환, 이0숙 농장과 50M내 거리

>사료운반차량이 김0제, 지0출 농장을 

16.11.10,14일 방문 후 한0순 농장 방문 

발생농장(정0성,조0환,이

0숙)

발생농장(김0제,지0출)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10 이0옥 16.11.20 육용오리

>정0성, 조0환, 이0숙, 임0환 농장과 진입로 공유

>사료운반차량이 이0숙, 지0출 농장 

16.11.10,14일 방문 후 이0옥 농장 방문

오염지역(음성)

발생농장(이0숙,지0출)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11 김0수1 16.11.20 육용오리

>축주가 김0수1, 김0수2 농장 운영

>사료운반차량이 조0환, 이0숙 농장을 

16.11.7,8,11일 방문 후 김0수1 농장 방문

발생농장(김0수2)

발생농장(조0환,이0숙)

축주 및 종사자

사료운반차량

12 김0수2 16.11.21 육용오리

>축주가 김0수1 ,김0수2 농장 운영

>사료운반차량이 강0보1, 이0숙 농장을 

16.11.11,14일 방문 후 김0수2 농장 방문

발생농장(김0수1)

발생농장(강0보1,이0숙)

축주 및 종사자

동물약품운반차량

13 강0보1 16.11.21 육용오리

>발생농장 김0수1,2농장과 60M거리

>가축운반차량이 지0출, 정0성 농장을 

16.11.06,09일 방문 후 강0보1 농장 방문

발생농장(김0수)

발생농장(지0출,정0성)

인근전파

가축운반차량

14 정0헌 16.11.21 육용오리

>축주아들은 자주 부친농장 방문

>왕겨운반차량이 조0환, 농장을 

16.11.07일 방문 후 사료운반차량이 

최00농장을 방문 후 농장 방문

발생농장(축주아들)

발생농장(조0환,최00)

축주아들(정0성)

왕겨,사료운반차량

15 이0이 16.11.21 종오리

>인근농경지 야생오리 수십마리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정0성, 류0중 농장을 

16.11.11일 방문 후 농장 방문

철새

발생농장(정0성,류0중)

축주 및 종사자

사료운반차량

16 류0중 16.11.21 육용오리

>농장주변하천(211M)거리 인근농경지에 

야생조류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이0이 농장을 방문 후 

농장 방문

철새

발생농장(이0이)

축주 및 종사자

사료운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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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정0구 16.11.22 육용오리

>축주 및 가족소유농장(이0옥)을 종사자가 관리

>사료운반차량이 정0성 농장을 16.11.11, 이0이 

농장을 방문 후 16.11.10.11.15일 방문 후 

농장 방문

발생농장(이0숙)

발생농장(정0성)

종사자

사료 및 

왕겨운반차량

18 강0보2 16.11.22 육용오리

>축주 소유발생농장(강0보1)을 종사자가 

관리

>가축운반차량이 지0출, 정0성 농장방문 

후, 사료운반차량이 강0보1 농장을 

16.11.16일 방문 후 농장 방문

발생농장(강0보1)

발생농장(지0출,정0성,강

0보1)

축주 및 종사자

가축 및 

사료운반차량

19 정0동 16.11.22 육용오리
>사료운반차량이 이0이, 정0구, 류0중 

농장을 방문 후 농장방문

발생농장(이0이,류0중,정

0구)
사료운반차량

20 정0일 16.11.22 육용오리

>축주 및 가축소유농장(이0옥,정0일)을 

동일 관리인이 관리

>왕겨운반차량이 지0출, 정0성 농장방문 

후,사료운반차량이 정0동 농장을 

16.11.12,14일 방문 후 농장 방문

발생농장(이0옥,정0일1)

발생농장(지0출,정0성)

종사자

사료 및 

왕겨운반차량

21 김0조 16.11.22 육용오리
>정0헌1, 정0헌2과 300m거리이며, 진입로 

공유
발생농장(정0헌,정0헌) 인근전파

22 정0헌2 16.11.23 육용오리
>정0헌의 아버지 정0헌은 11.19일 

발생농장(한0순)과 직접 관리
발생농장(한0순,정상헌) 축주및종사자

23 강0중 16.11.23 육용오리

>농장인근 하천과 300m거리

>가축운반차량이 지0출, 이0옥 농장을 

16.11.14일 방문 후 농장 방문

발생농장(지0출,이0옥) 가축운반차량

24 임0혁2 16.11.23 육용오리

>농장 소재발등에서 야생조류관찰, 농장내 

보관하던 사용한 깔짚은 본인 소유밭농사 

거름용으로 사용

>정0구 농장과 400m이내 거리

철새

발생농장(정0구)

축주 및 종사자

인근전파

25 양0식 16.11.25 종오리
>야생철새가 농장 옆 논에 출몰

>김0희농장과 100m거리

철새

발생농장(김0희)

축주 및 종사자

인근전파

26 김0희 16.11.25 육용오리

>김0희 농장과 100m거리

>사료운반차량 양0식 농장을 16.11.21일 

방문 후 김0희 농장 방문

발생농장(양0식)

발생농장(양0식)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27 김0문 16.11.27 육용종계

>농장 인근하천 280km거리

>정0헌, 정0헌2, 정0일, 김0조 농장과 

300m거리

철새

발생농장(4개농장)

축주 및 종사자

인근전파

28 정0훈 16.11.28 육용오리

>복지동 소류지 100m거리

>음성지역 29개소인오염, 농장내외부, 

왕겨창고, 축사내부에 야생조류 출몰

철새

오염지역(음성)

축주 및 종사자

야생조수류

29 송0현 16.11.28 종오리

>농장인근 하당저수지(3km)거리

>음성지역 발생 농장30개소인 오염, 

농장입구 조류 관찰

철새

오염지역(음성)

축주 및 종사자

야생조수류

30 김0진 16.12.01 산란종계

>농장근처 소하천 150m거리 
(야생철새관찰)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음성지역에서 
야생조수류에 의해 오염원 농장내 유입(옆 
농장 매몰 후 쥐발자국 발견)

철새
오염지역(음성)

축주 및 종사자
야생조수류

31 권0정 16.12.03 육용오리

>인근 소하천 300m거리, 폐사축을 
축주소유밭에 묻음 (밭근처에 상시 야생조류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타 농장 방문 후 농장방문

철새
발생농장

축주 및 종사자
사료운반차량

32 강0만 16.12.04 산란계
>철새서식지(산양저수지)와 900m거리
>발생농장(양0식,김0희)과의 거리가 

700m이며, 농장주변 야생조류 관찰

철새
오염지역(음성)

축주 및 종사자
야생조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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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김0성 16.12.06 메추리
>농장 주변야생 조류배회

>송0현 농장과 300M거리

철새
발생농장(송0현)

축주 및 종사자
인근전파

34 송0학 16.12.07 육용오리

>송0학 농장으로부터 3KM거리에 

발생농장이 23개 소오염지역으로 

농장주변 및 주위 야생조류 관찰

오염지역(음성) 야생조수류

35 최0경 16.12.09 산란계

>인접소하천140M거리이며,농장주변농지에

서야생조류관찰

>청주자택으로주2!3회방문하며오염지역의

오염원이농장내유입

철새
오염지역(음성)

야생조수류
축주 및 종사자

36 김0식 16.12.12 산란계

>철새서식 인근 저수지와 300M거리이며, 

농장이 재래식으로 낮시간에는 지붕을 

열어둠.

>농지에서 직접 생산된 조사료 및 깔짚이용

철새
오염지역(음성)

야생조수류
축주 및 종사자

37 김0면 16.12.12 육용오리

>인근하천 800m거리

>사료운반차량이 송0현 농장을 11.23,25일 

방문 후 농장 방문

철새
발생농장(송0현)

축주 및 종사자
인근전파

38 홍0훈 16.12.13 산란계
>철새서식지 저수지 및 소류지 2곳 

1km거리이며,농장주변 야생조류 관찰
철새 야생조수류

39 김0문 16.12.14 육용종계
>정0일 농장과 50m,정0헌, 정0헌2, 

김0조농장과 300m거리

발생농장(정0일,정0헌,정
0헌,김0조)

인근전파

40 안0민 16.12.14 육용오리

>인접 소하천 160m거리에서 철새 

자주관찰, 축사그물망 틈새 사이로 작은 

참새가 축사 내에서 관찰

>사료운반차량이 김00농장을 16.12.28일 

방문 후16.12.12일 농장 방문

철새
발생농장(김0문)

야생조수류
사료운반차량

41 이0순 16.12.16 육용오리

>안0민 농장의 옆 농장

>사료운반차량이 안0민 농장을 16.12.1일 

방문 후 16.12.1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안0민)
발생농장(안0민)

인근전파
사료운반차량

42 윤0호 16.12.18 종오리
>농장주변 하천에서 청둥오리 많이 발견

>사료운반차량이 윤00농장을 방문 후 

철새
발생농장(윤00)

축주 및 종사자
사료운반차량

43 이0태 16.12.20 산란계

>철새서식지로 인근저수지와 

700M거리이며, 축사증축 공사와 

주변산업단지 공사로 차량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내 유입

철새 축주 및 종사자

44 한0천 16.12.22 산란계
>인근하천 300M거리에서 야생조류 관찰

>김0식 농장과 600M거리

철새
발생농장(김0식)

야생조수류
인근전파

45 김0곤 16.12.25 산란계

>김0문 농장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

>동물약품 운반차량이 홍0훈 농장을 방문 

후 16.12.1일 농장 방문

발생농장(김0문)
발생농장(홍0훈)

축주 및 종사자
약품운반차량

46 이0훈 16.12.29 메추리 >농장주변 인근 저수지 30M거리 철새 축주 및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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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지역 백신접종(긴급, 지역, 예방) 유형별 AI 발생 시나리오

○ AI 긴급백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정된 포천시, 천안시, 음성군 등 사례

지역에 대해 AI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백신, 지역백신, 예방백신 

등 백신유형별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의 AI 발생 시나리오를 설정함.

가) 포천시 백신접종 유형별 AI 발생 시나리오

(1) 포천시 AI 발생 현황('16/'17년)

○ 포천시의 가금 사육농가는 총 203호(사육수수 9,889천수)이고, '16/'17년에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20호(사육수수 1,745천수)로 산란계 19호(1,710천수), 육용종계 1호(35천수)임.

○ AI 발생 농가위치와 발생일자에 따른 발생순서는 다음과 같음.

구분 산란계 오리 육계 육용종계 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6,668,334 52,500 3,134,104 35,000 9,889,938 

발생농가 사육수수 1,709,975 - - 35,000 1,744,975 

<'16/'17년 포천시 AI 발생농가 위치 및 발생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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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천시 백신 미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포천시의 AI가 발생한 사육농가 20호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했을 경우, 총 4,822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구분 산란계 오리 육계 육용종계 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6,668,334 52,500 3,134,104 35,000 9,889,938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1,709,975 - - 35,000 1,744,975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2,226,245 2,000 848,454 - 3,076,699 

계 3,936,220 2,000 848,454 35,000 4,821,674 

<'16/'17년 백신 미접종시 포천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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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천시 긴급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포천시의 AI가 발생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하고 3~10km 이내 가금류에 긴급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총 3,880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긴급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긴급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산란계 오리 육계 육용종계 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6,668,334 52,500 3,134,104 35,000 9,889,938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843,049 - - - 843,049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2,262,945 2,000 772,174 - 3,037,119 

계 3,105,994 2,000 772,174 - 3,880,168 

긴급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180,385 

합계 4,060,553 

<'16/'17년 긴급백신 접종시 포천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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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천시 지역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포천시의 AI가 최초 발생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에 지역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총 1,147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지역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산란계 오리 육계 육용종계 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6,668,334 52,500 3,134,104 35,000 9,889,938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576,546 - - - 576,546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391,600 - 179,120 - 570,720 

계 968,146 - 179,120 - 1,147,266 

지역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233,686 

합계 1,380,952 

<'16/'17년 지역백신 접종시 포천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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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천시 예방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포천시의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에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산란계 오리 육계 육용종계 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6,668,334 52,500 3,134,104 35,000 9,889,938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 - - - -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 - - -

계 - - - - -

예방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348,995 

합계 348,995 

<'16/'17년 예방백신 접종시 포천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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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안시 백신접종 유형별 AI 발생 시나리오

(1) 천안시 AI 발생 현황('16/'17년)

○ 천안시의 가금 사육농가는 총 181호(사육수수 9,502천수)이고, '16/'17년에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40호(사육수수 3,422천수)로 종오리 4호(35천수), 육용오리 7호(312천수), 

산란계 23호(2,569천수), 토종닭 종계 1호(26천수), 토종닭 3호(181천수), 메추리 1호(250

천수), 육계 1호(49천수)임.

○ AI 발생 농가위치와 발생일자에 따른 발생순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메추리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종계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580,000 5,593,053 2,567,340 519,238 34,820 181,456 26,000 9,501,907 

발생농가 사육수수 250,000 2,569,461 48,500 311,462 34,820 181,456 26,000 3,421,699 

<'16/'17년 천안시 AI 발생 농가 및 발생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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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안시 백신 미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천안시의 AI가 발생한 사육농가 20호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했을 경우, 총 8,622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구분 메추리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종계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580,000 5,593,053 2,567,340 519,238 34,820 181,456 26,000 9,501,907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250,000 2,569,461 48,500 311,462 34,820 181,456 26,000 3,421,699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250,000 2,734,237 2,026,240 190,776 5,201,253 

계 500,000 5,303,698 2,074,740 502,238 34,820 181,456 26,000 8,622,952 

<'16/'17년 백신 미접종시 천안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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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안시 긴급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천안시의 AI가 발생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하고 3~10km 이내 가금류에 긴급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총 5,199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긴급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긴급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종계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580,000 5,593,053 2,567,340 519,238 34,820 181,456 26,000 9,501,907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250,000 982,110 48,500 311,462 34,820 181,456 26,000 1,834,348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100,000 1,713,523 1,446,100 105,378 3,365,001 

계 350,000 2,695,633 1,494,600 416,840 34,820 181,456 26,000 5,199,349 

긴급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322,670 

합계 5,496,019 

<'16/'17년 긴급백신 접종시 천안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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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안시 지역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천안시의 AI가 최초 발생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에 지역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총 979천수를 살처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지역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종계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580,000 5,593,053 2,567,340 519,238 34,820 181,456 26,000 9,501,907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250,000 118,000 48,500 311,462 20,471 181,456 - 929,889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 21,000 28,000 - - - 49,000 

계 250,000 118,000 69,500 339,462 20,471 181,456 - 978,889 

지역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498,362 

합계 1,477,251 

<'16/'17년 지역백신 접종시 천안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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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안시 예방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천안시의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에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육계 육용오리 종오리 토종닭 토종닭종계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580,000 5,593,053 2,567,340 519,238 34,820 181,456 26,000 9,501,907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250,000 - 48,500 311,462 - 181,456 - 791,418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 21,000 28,000 - - - 49,000 

계 250,000 - 69,500 339,462 - 181,456 - 840,418 

예방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526,056 

합계 1,366,474 

<'16/'17년 예방백신 접종시 천안시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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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성군 백신접종 유형별 AI 발생 시나리오

(1) 음성군 AI 발생 현황('16/'17년)

○ 음성군의 가금 사육농가는 총 172호(사육수수 8,615천수)이고, '16/'17년에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46호(사육수수 2,305천수)로 종오리 4호(27천수), 육용오리 30호(327천수), 

산란종계 1호(100천수), 산란계 7호(857천수), 메추리 2호(860천수), 육용종계 2호(135

천수)임.

○ AI 발생 농가위치와 발생일자에 따른 발생순서는 다음과 같음.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860,000 3,033,386 100,000 3,561,486 280,606 700,328 78,764 8,614,570

발생농가 사육수수 860,000 857,100 100,000 - 134,506 326,768 26,774 2,305,148

<'16/'17년 음성군 AI 발생농가 위치 및 발생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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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성군 백신 미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음성군의 AI가 발생한 사육농가 20호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했을 경우, 총 5,744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860,000 3,033,386 100,000 3,561,486 280,606 700,328 78,764 8,614,570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860,000 857,100 100,000 - 134,506 326,768 26,774 2,305,148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788,300 - 2,243,686 56,100 310,560 39,990 3,438,636

계 860,000 1,645,400 100,000 2,243,686 190,606 637,328 66,764 5,743,784

<'16/'17년 백신 미접종시 음성군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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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군 긴급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음성군의 AI가 발생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하고 3~10km 이내 가금류에 긴급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총 3,206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긴급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긴급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총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860,000 3,033,386 100,000 3,561,486 280,606 700,328 78,764 8,614,570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71,000 304,000 100,000 - 134,506 326,768 19,215 955,489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216,550 - 1,728,830 33,000 239,060 33,390 2,250,830

계 71,000 520,550 100,000 1,728,830 167,506 565,828 52,605 3,206,319

긴급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269,932 

합계 3,476,251 

<'16/'17년 긴급백신 접종시 음성군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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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성군 지역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음성군의 AI가 최초 발생한 사육농가에 대하여 반경 3km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에 지역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총 1,523천수를 

살처분하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지역

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860,000 3,033,386 100,000 3,561,486 280,606 700,328 78,764 8,614,570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 - - - 8,300 326,768 1,702 336,770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 - 1,012,000 - 174,500 - 1,186,500

계 - - - 1,012,000 8,300 501,268 1,702 1,523,270

지역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393,676 

합계 1,916,946 

<'16/'17년 지역백신 접종시 음성군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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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성군 예방백신 접종시 AI 발생 살처분 수수 추정('16/'17년)

○ '16/'17년 음성군에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에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예방백신을 

접종한 범위 내 가금류의 면역획득률은 약 80%정도이며, 따라서 예방백신을 접종한 

가금류 중 AI가 발생하여 살처분 될 확률은 약 20%정도임.

○ 백신 접종대상 가금류는 산란계, 산란종계, 육용종계, 종오리, 메추리 임.

구분 메추리 산란계 산란종계 육계 육용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합계

전체 가금농가 사육수수 860,000 3,033,386 100,000 3,561,486 280,606 700,328 78,764 8,614,570 

살처분

수

발생농가 사육수수 - - - - 326,768 8,300 - 335,068 

비발생농가 사육수수 - - - 1,012,000 174,500 - - 1,186,500 

계 - - - 1,012,000 501,268 8,300 - 1,521,568 

예방백신 접종수수의 20% AI발생 394,016

합계 1,915,584 

<'16/'17년 예방백신 접종시 음성군 AI 발생 및 살처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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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지역 AI 백신접종(긴급, 지역, 예방) 유형별 경제적 효과 분석

○ AI 긴급백신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서 포천시, 천안시, 음성군 등 3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해 AI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백신, 지역백신, 예방백신 등 백신유형별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의 AI 발생 시나

리오를 설정하였음.

○ 사례지역별 AI 발생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의 직간접

피해액과 긴급백신, 지역백신, 예방백신을 접종하였을 경우의 직간접피해액을 추산

하여 비교‧분석함. 

<백신 미접종시 직간접피해액 산출식>

① 직접피해액 = 백신 미접종시 살처분마리수 × 7,916원('16/'17년 수당 평균 재정소요액)

② 간접피해액 = 백신 미접종시 살처분마리수 × 5,765원('16/'17년 수당 평균 살처분보상금)

× 2.33(생산유발계수)

③ 직간접피해액 = ① + ②

<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산출식>

① 직접피해액 = (백신 접종시 살처분마리수 + (백신 미접종시 AI 발생 마릿수 - 백신 접종시 

AI 발생 마릿수) × 20%*) × 7,916원('16/'17년 수당 평균 재정소요액)

② 간접피해액 = 백신 미접종시 살처분마리수 + (백신 미접종시 AI 발생 마릿수 - 백신 접종시 

AI 발생 마릿수) × 20%*) × 5,765원('16/'17년 수당 평균 살처분보상금)

× 2.33(생산유발계수)

③ 직간접피해액 = ① + ②

*백신 접종시 면역획득률은 약 80% 정도이므로 백신 접종시 AI 발생(살처분) 확률 20% 적용

가) 포천시 백신접종 유형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1) 백신 미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4,822천수 × 7,916원 = 381.7억원

- 간접피해액 = 4,822천수 × 5,765원 × 2.33 = 647.7억원

- 직간접피해액 = 381.7억원 + 647.7억원 = 1,029.4억원 

(2) 긴급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4,061천수 × 7,916원 = 321.4억원

- 간접피해액 = 4,061천수 × 5,765원 × 2.33 = 545.4억원

- 직간접피해액 = 321.4억원 + 545.4억원 = 86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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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1,381천수 × 7,916원 = 109.3억원

- 간접피해액 = 1,381천수 × 5,765원 × 2.33 = 185.5억원

- 직간접피해액 = 109.3억원 + 185.5억원 = 294.8억원 

(4) 예방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349천수 × 7,916원 = 27.6억원

- 간접피해액 = 349천수 × 5,765원 × 2.33 = 46.9억원

- 직간접피해액 = 27.6억원 + 46.9억원 = 74.5억원

<'16/'17년 포천시 백신 미접종 및 접종(긴급, 지역, 예방) 시나리오별 직간접 피해액 비교>

AI 발생 및 
살처분(3km이내)

살처분(3km이내) 및 
긴급백신 접종(3~10km)

살처분(3km이내) 및 
지역백신 접종(시군단위)

예방백신 접종(시군 단위)

⦁직접피해액 381.7억원

⦁간접피해액 647.7억원

⦁직간접피해액 1,029.4억원

⦁직접피해액 321.4억원

⦁간접피해액 545.4억원

⦁직간접피해액 866.9억원

⦁직접피해액 109.3억원

⦁간접피해액 185.5억원

⦁직간접피해액 294.8억원

⦁직접피해액 27.6억원

⦁간접피해액 46.9억원

⦁직간접피해액 74.5억원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15.8% 감소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71.4% 감소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92.8% 감소

나) 천안시 백신접종 유형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1) 백신 미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8,623천수 × 7,916원 = 682.6억원

- 간접피해액 = 8,623천수 × 5,765원 × 2.33 = 1,158.3억원

- 직간접피해액 = 682.6억원 + 1,158.3억원 = 1,84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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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5,496천수 × 7,916원 = 435.1억원

- 간접피해액 = 5,496천수 × 5,765원 × 2.33 = 738.3억원

- 직간접피해액 = 435.1억원 + 738.3억원 = 1,173.3억원 

(3) 지역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1,477천수 × 7,916원 = 116.9억원

- 간접피해액 = 1,477천수 × 5,765원 × 2.33 = 198.4억원

- 직간접피해액 = 116.9억원 + 198.4억원 = 315.4억원 

(4) 예방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1,366천수 × 7,916원 = 108.2억원

- 간접피해액 = 1,366천수 × 5,765원 × 2.33 = 183.6억원

- 직간접피해액 = 108.2억원 + 183.6억원 = 291.7억원

<'16/'17년 천안시 백신 미접종 및 접종(긴급, 지역, 예방) 시나리오별 직간접 피해액 비교>

AI 발생 및 
살처분(3km이내)

살처분(3km이내) 및 
긴급백신 접종(3~10km)

살처분(3km이내) 및 
지역백신 접종(시군단위)

예방백신 접종(시군 단위)

⦁직접피해액 682.6억원

⦁간접피해액 1,158.3억원

⦁직간접피해액 1,840.9억원

⦁직접피해액 435.1억원

⦁간접피해액 738.3억원

⦁직간접피해액 1,173.3억원

⦁직접피해액 116.9억원

⦁간접피해액 198.4억원

⦁직간접피해액 315.4억원

⦁직접피해액 108.2억원

⦁간접피해액 183.6억원

⦁직간접피해액 291.7억원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36.3% 감소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82.9% 감소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84.2% 감소

다) 음성군 백신접종 유형별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1) 백신 미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5,744천수 × 7,916원 = 45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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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피해액 = 5,744천수 × 5,765원 × 2.33 = 771.5억원

- 직간접피해액 = 454.7억원 + 771.5억원 = 1,226.2억원 

(2) 긴급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3,476천수 × 7,916원 = 275.2억원

- 간접피해액 = 3,476천수 × 5,765원 × 2.33 = 466.9억원

- 직간접피해액 = 275.2억원 + 466.9억원 = 742.1억원 

(3) 지역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1,917천수 × 7,916원 = 151.7억원

- 간접피해액 = 1,917천수 × 5,765원 × 2.33 = 257.5억원

- 직간접피해액 = 151.7억원 + 257.5억원 = 409.2억원 

(4) 예방백신 접종시 직간접피해액

- 직접피해액 = 1,916천수 × 7,916원 = 151.6억원

- 간접피해액 = 1,916천수 × 5,765원 × 2.33 = 257.3억원

- 직간접피해액 = 151.6억원 + 257.3억원 = 408.9억원

<'16/'17년 음성군 백신 미접종 및 접종(긴급, 지역, 예방) 시나리오별 직간접 피해액 비교>

AI 발생 및 
살처분(3km이내)

살처분(3km이내) 및 
긴급백신 접종(3~10km)

살처분(3km이내) 및 
지역백신 접종(시군단위)

예방백신 접종(시군 단위)

⦁직접피해액 454.7억원

⦁간접피해액 771.5억원

⦁직간접피해액 1,226.2억원

⦁직접피해액 275.2억원

⦁간접피해액 466.9억원

⦁직간접피해액 742.1억원

⦁직접피해액 151.7억원

⦁간접피해액 257.5억원

⦁직간접피해액 409.2억원

⦁직접피해액 151.6억원

⦁간접피해액 257.3억원

⦁직간접피해액 408.9억원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39.5% 감소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66.6% 감소

백신 미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66.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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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백신접종 효과 분석 결과 종합

○ 포천시, 천안시, 음성군 등 3개 사례지역에 대해 AI 긴급백신, 지역백신, 예방백신 등 

백신접종 유형별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6/‵17년도 AI 발생농가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발생농가로부터 3km내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 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긴급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직간접피해액은 평균 30.5%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73.6%, 예방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81.2%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긴급백신 보다는 지역 및 예방백신의 접종효과가 더 높고, 지역백신 

보다는 예방백신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포천시와 같이 긴급백신 접종 범위(3~10km) 이상 떨어져 있는 가금사육 밀집지역들에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긴급백신의 접종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역 및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임.

- 천안시와 같이 백신 접종대상 축종의 비율이 높고 가금사육농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농가에서는 백신접종(긴급, 지역, 예방) 효과가 고루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음성군과 같이 비접종대상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AI 발생할 

경우 지역 및 예방백신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 지역적으로 가금사육농가 분포, 축종 구성 등에 따라 백신접종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AI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직간접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음.

<사례지역별 AI 백신접종 효과 분석 결과> 

구분 백신 미접종 긴급백신 접종 지역백신 접종 예방백신 접종

포천시

직간접 피해액(억원) 1,029.4 866.9 294.8 74.5

백신미 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감소율(%)
- 15.8 71.4 92.8

천안시

직간접 피해액(억원) 1,840.9 1,173,3 315,4 291,7

백신미 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감소율(%)
- 36.3 82.9 84.2

음성군

직간접 피해액(억원) 1,226.2 742.1 409.2 408.9

백신미 접종시 대비 

직간접피해액 감소율(%)
- 39.5 66.6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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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I 긴급백신 접종 효과 및 접종비용 추정 프로그램(엑셀)

○ AI 긴급백신 접종 효과 및 접종비용 추정 프로그램은 2절과 3절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긴급백신 직간접피해액 추정 산출식을 이용하여 지자체별 가금사육 현황에 따라 

AI 발생시 발생농가로부터 10km이내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시 직간접피해액을 

산출‧비교하여 백신접종 효과를 분석하고, 백신접종 비용을 추정하는 프로그램임.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AI 백신접종 의사결정에 앞서 AI 발생 시나리오별 

직간접피해액 및 접종 비용을 검토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오리휴지기제 시행 지자체는 가금사육현황 입력시 휴지기 농가(사육수수) 입력 제외

1) AI 긴급백신 접종 효과 및 접종 비용 추정 프로그램 이용 방법 소개 화면

2) 프로그램 이용 화면

가) 지자체 가금농가 현황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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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내 가금 사육현황, AI 발생농가 반경 3km, 3~10km 사육수수별 시나리오 확인

다)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 시 직접 피해액 비교

라)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 시 간접 피해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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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 시 직간접 피해액 비교

바) AI 긴급백신 접종 비용

사) AI 긴급백신 사육수수(3km, 3~10km) 시나리오별 미접종 및 접종시 직간접 피해액 비교



- 112 -

<AI 긴급백신 접종효과 및 접종비용 추정 프로그램 이용 – 음성군 가금 사육현황 입력사례>

가. 음성군 가금농가 현황 입력 화면

나. 음성군 가금 사육현황, AI 발생농가 반경 3km, 3~10km 사육수수별 시나리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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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 시 직접 피해액 비교

라.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 시 간접 피해액 비교

마. AI 긴급백신 미접종 및 접종 시 직간접 피해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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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AI 긴급백신 접종 비용

사. AI 긴급백신 사육수수(3km, 3~10km) 시나리오별 미접종 및 접종시 직간접 피해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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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목표

 ○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긴급백신 후 축종별 예찰 및 사후관리 SOP 마련

 ○ 긴급백신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검정시스템 마련 

 ○ HPAI 발생지역 및 축종 등 산정유형별 긴급백신 프로그램별 경제적 효과 제시

세부

목표

 ○ 백신 접종 농장의 감염축과 긴급백신 면역획득률 검색을 위한 축종별 사후관리 

모니터링(예찰방법) 연구

 ○ HPAI 대응 축종 및 지역별 백신운용 프로그램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백신 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출구전략) 

   - 출구전략 개념정의, 백신중단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관리 방안

 ○ 비상시 긴급백신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긴급  

검정시스템 마련 방안

구분 내용 달성 여부

목표

  ○ 백신 접종 농장의 감염축과 긴급백신 면역획

득률 검색을 위한 축종별 사후관리 모니터링

(예찰방법) 연구

 ○ 성과목표 : 100%

  - 사후관리 모니터링(예찰방법)

제시

  ○ HPAI 대응 축종 및 지역별 백신운용 프로그램

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성과목표 : 100%

 - HPAI 백신 미접종 및 접종시 

피해액 비교분석 결과 제시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3-1. 목표

 3-2. 목표 달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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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달성 여부

  ○ 백신 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출구전략) 

   - 백신중단 시점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성과목표 : 100%

  - 백신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제시

  ○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사후관리 방안

 ○ 성과목표 : 100%

  - 백신 접종 사후관리 방안 

제시

  ○ 비상시 긴급백신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긴급 검정시스템 

마련 방안

○ 성과목표 : 100%

  - 백신 효능 및 안전성 평가 

검정 시스템 제시

4. 연구결과의 활용 계획 등

○ 긴급백신 사후관리에 대한 SOP 작성과 정부 정책건의

○ 실제 현장에 근거한 백신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

○ 농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자료로 활용

○ 세계적인 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한 우수 선진사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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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항원뱅크 비축 등

1. 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뱅크(백신) 비축

 1.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 국내와 주변국

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혈청형, Clade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

원을 비축·보관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

며, 긴급 상황 발생시, 요청일로부터 비축

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4일 이내에 농

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국내와 주변국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고, 긴급 링백신(Ring Emergency 

Vaccination) 전제하에 국내 산란계 최대 

사육지역의 2차 접종분량을 감안하여 항

원뱅크를 운영한다.

 1.1.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긴급백신 사용에 적합한 항원

뱅크(백신) 제조·비축을 위해 조류인플

루엔자 백신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정기적(수시)으로 개최하여야 한

29. 항원뱅크 비축 등

1. 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뱅크(백신) 비축

 1.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 국내와 주변국

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혈청형, Clade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

원을 비축·보관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

며, 긴급 상황 발생시, 요청일로부터 비축

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4일 이내에 농

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국내와 주변국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고, 긴급 링백신(Ring Emergency 

Vaccination) 전제하에 국내 산란계 최대 

사육지역의 2차 접종분량을 감안하여 항

원뱅크를 운영한다.

 1.1.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긴급백신 사용에 적합한 항원

뱅크(백신) 제조·비축을 위해 조류인플

루엔자 백신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정기적(수시)으로 개최하여야 한

(내용삭제)

링백신 전제라는 제한적 조건

을 둘 필요 없음

『조류인플루엔자 표준 행동요령(SOP)』신·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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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접종에 대

비하여 효과적인 백신주와 비축물량을 검

토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

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해 

비축물량 조정과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항원뱅크(백신)가 비

축되지 않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적합한 유

형의 백신완제품 여부를 조사하여, 긴급

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

어야 한다. 

2. 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결정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효과
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의 긴급백신접종 건의 등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2.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접종이 

다.

 1.1.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접종에 대

비하여 효과적인 백신주와 비축물량을 검

토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

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토결과

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해 

비축물량 조정과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항원뱅크(백신)가 비

축되지 않은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적합한 유

형의 백신완제품 여부를 조사하여, 긴급

하게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

어야 한다. 

2. 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결정
 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으로 효과
적인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의 긴급백신접종 건의 등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

 2.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접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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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될 시에는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백신접종 필요
성을 심의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질병
관리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협의 
후 결정한다.

2.1.2 백신접종 결정시에는 긴급백신임을 고려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한다.

 2.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검토

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전파의 속도가 빨라 확산위험이 높은 경우

   - 종계 등 가금 산업의 보호 또는 멸종위기종 

등 희귀 조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장기간 발생으로 국내 토착화가 우려되는 경우

   - 매몰 등 방역조치의 지연으로 인체감염의 

위험성 또는 AI 확산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 동물원 조류 등 동물매개로 일반인이 감염될 

잠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긴급 백신접종 검토가 필

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3. 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계획의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될 시에는 가축방역
심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백신접종 필요
성을 심의하고,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질병
관리본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협의 
후 결정한다.

2.1.2 백신접종 결정시에는 긴급백신임을 고려

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한다.

 2.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검토

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의 상시예찰 및 주변국의 상황을 고

려하여, 예방적 백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전파의 속도가 빨라 확산위험이 높은 경우

   - 종계 등 가금 산업의 보호 또는 멸종위기종 

등 희귀 조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장기간 발생으로 국내 토착화가 우려되는 경우

   - 매몰 등 방역조치의 지연으로 인체감염의 

위험성 또는 AI 확산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 동물원 조류 등 동물매개로 일반인이 감염될 

잠재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긴급 백신접종 검토가 필

요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3. 긴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계획의 

(내용추가)

예방 백신 접종에 대한 근거

추가

레드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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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백신 공급

 3.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긴급백신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백신공급반과 접종반을 편성

하고 사전 교육 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

다.

 3.1.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 개시 

후 링백신 전제하에 가능한 7일 이내에 

백신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백신공급

반(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운영)과 백신

접종반(공수의 등)을 편성한다.

 3.1.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특성

을 감안하여 백신접종 인력을 사전에 확

보하고, 유사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3.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이 결

정되면, 비축된 백신에 대한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냉장차(5±3℃ 2~7℃)을 이용하여 

접종지역에 공급한다.

4. 긴급 백신접종 방법

 4.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 접종 

개시 시점에서 링백신 전제하에 가능한 7일 

이내에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한다. 

수립과 백신 공급

 3.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긴급백신접종에 

문제가 없도록 백신공급반과 접종반을 편성

하고 사전 교육 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

다.

 3.1.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 개시 

후 링백신 전제하에 가능한 7일 이내에 

백신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백신공급

반(공무원 1인을 포함하여 운영)과 백신

접종반(공수의 등)을 편성한다.

 3.1.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지역의 특성

을 감안하여 백신접종 인력을 사전에 확

보하고, 유사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3.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이 결

정되면, 비축된 백신에 대한 배부 계획을 

수립하고 냉장시설차(5±3℃ 2~7℃)을 이용

하여 접종지역에 공급한다.

4. 긴급 백신접종 방법

 4.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 접종 

개시 시점에서 링백신 전제하에 가능한 7일 

이내에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

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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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긴

급 백신접종의 방식, 지역, 대상은 다음과 

같다.

4.2.1 (접종방식) 발생 이후, 긴급 백신인 경우, 발

생농장을 둘러싼 일정 지역을 정하여 발

생지 주변으로 확산 방지 방어벽을 형성

하는 링백신 방식으로 통제지역 외부에

서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점차 내부

로 접종한다. 

 4.2.2 (접종지역·대상) 백신을 접종할 지역의 살

처분 등 방역조치의 실효성(진척사항 등), 

사육축종·규모·밀집도 등의 여건, 지

리·환경적 여건(산·하천의 유무 등)과 

바이러스의 병원성·인체감염 가능성 등

의 특성, 유입시기 등의 역학적 상황과 

백신효능과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접종지

역과 대상을 결정한다.

     - (지역) 접종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발생 시·군 전체, 발생 시·도 전체 등 

 4.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긴

급 백신접종의 방식, 지역, 대상은 다음과 

같다.

4.2.1 (접종방식) 발생 이후, 긴급 백신인 경우, 발

생농장을 둘러싼 일정 지역을 정하여 발

생지 주변으로 확산 방지 방어벽을 형성

하는 링백신 방식으로 통제지역 외부에

서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점차 내부

로 접종한다. 

4.2.1.1 (접종방식) 발생 이전, 예방 백신인 경우, 

지자체장은 사육수수, 위치, 차단방역 수

준 등을 고려하여 발생 위험이 높은 농장

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4.2.2 (접종지역·대상) 백신을 접종할 지역의 살

처분 등 방역조치의 실효성(진척사항 등), 

사육축종·규모·밀집도 등의 여건, 지

리·환경적 여건(산·하천의 유무 등)과 

바이러스의 병원성·인체감염 가능성 등

의 특성, 유입시기 등의 역학적 상황과 

백신효능과 비축량 등을 고려하여 접종지

역과 대상을 결정한다.

     - (지역) 접종지역은 발생농장 반경 10km, 

발생 시·군 전체, 발생 시·도 전체 등 

(내용추가)

링백신과 긴급예방백신을 나눔

나헴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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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설정한다.

* 예) ① 발생농장 반경 3∼10km, ② 발생

시·군, ③ 발생 시·도

     - (대상) 장기간 사육하는 가금(종계, 산란

계 등)과 보존가치가 있는 조류(멸종 위기

종 등)를 우선순위로 접종한다. 단, 사육

기간이 짧은 육계·육용오리는 접종대상

에서 제외한다.

* [가금류] (1순위) 순계․원종계․종계, (2

순위) 산란계, (3순위) 토종닭, (4순위) 메

추리, 종오리 順

[특수조류] (1순위) 멸종위기종, (2순위) 희귀

종, (3순위) 동물원조류順

 4.3 백신공급과 접종방법은 다음과 같다.

4.3.1 (백신공급) 백신공급반(공무원 1인을 포함

하여 운영)을 통해 접종지역에 백신을 

공급한다.

 4.3.2 (접종방법) 백신접종반(공수의 등)이 접종

지역의 대상가금을 1차 백신접종 후 백

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2차 접종을 

실시하고,접종여부를 각각 기록한다.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설정한다.

* 예) ① 발생농장 반경 3∼10km, ② 발생

시·군, ③ 발생 시·도

     - (대상) 장기간 사육하는 가금(종계, 산란

계 등)과 보존가치가 있는 조류(멸종 위기

종 등)를 우선순위로 접종한다. 단, 사육

기간이 짧은 육계·육용오리는 접종대상

에서 제외한다.

* [가금류] (1순위) 순계․원종계․종계, (2

순위) 산란계, (3순위) 토종닭, (4순위) 메

추리, 종오리 順

[특수조류] (1순위) 멸종위기종, (2순위) 희귀

종, (3순위) 동물원조류順

 4.3 백신공급과 접종방법은 다음과 같다.

4.3.1 (백신공급) 백신공급반(공무원 1인을 포함

하여 운영)을 통해 접종지역에 백신을 

공급한다.

 4.3.2 (접종방법) 백신접종반(공수의 등)이 접종

지역의 대상가금을 1차 백신접종 후 2주 

간격을 원칙으로,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2차 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농장

의 질병병력, 차단방역 수준, 백신 프로

그램 등을 공수의사 및 해당 농장 관리

(내용추가)

2주 간격을 원칙, 질병병력, 차

단방역 수준 및 백신프로그램

등을 공수의와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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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긴급 백신접종 실시요령

 5.1 시‧도지사는 긴급백신접종을 대비하여 시·

도 가축방역기관의 백신공급반과 접종반에 

대해 교육할 전문 교육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5.2 긴급 백신접종 전 접종반에 대한 교육은 해

당지역 관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시 방역복, 장화과 장갑 

등을 착용하고 1농장/일, 방역용품 1회 사용 

원칙을 이행한다

 - 접종반은 농장 간 이동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접종반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과 

관련하여 동원된 다른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접종반의 백신 접종순서는 통제지역 외부에 

위치한 농장으로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점차 

내부로 이동하여야 한다.

수의사와 협의하여, 2차 접종일을 변경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접종여부를 각

각 기록한다.

5. 긴급 백신접종 실시요령

 5.1 시‧도지사는 긴급백신접종을 대비하여 시·

도 가축방역기관의 백신공급반과 접종반에 

대해 교육할 전문 교육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5.2 긴급 백신접종 전 접종반에 대한 교육은 해

당지역 관할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시 방역복, 장화과 장갑 

등을 착용하고 1농장/일, 방역용품 1회 사용 

원칙을 이행한다

 - 접종반은 농장 간 이동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접종반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과

관련하여 동원된 다른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접종반의 백신 접종순서는 통제지역 외부에 

위치한 농장으로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점차 

내부로 이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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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닭은 약 3주 정도) 바

이러스 유입 시 감염이 가능하며, 항체 형성

시기 이후에도 항체의 불완전형성 개체, 바

이러스에 과다노출 등에 따라 감염이 가능

함으로 차단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농

가 홍보를 실시한다.

5.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2회 접

종하고,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긴급백신 접종 시 기관별 역할분담

 -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닭은 약 3주 정도) 바

이러스 유입 시 감염이 가능하며, 항체 형성

시기 이후에도 항체의 불완전형성 개체, 바

이러스에 과다노출 등에 따라 감염이 가능

함으로 차단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농

가 홍보를 실시한다.

5.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2주 간

격으로 2회 접종하고, 추가접종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6. 긴급백신 접종 시 기관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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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임무
농림축산

식품부
○ 백신접종 세부시행계획 시달
○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백신 완제품 등의 수입 검토

농림축산

검역본부

○ 긴급백신(항원뱅크) 비축과 공급체계 확립
○ 추가소요에 대비하여 백신 완제품 등의 수입 경로 확보
○ 백신접종 인력 교육 지원

시·도 

가축방역기관
○ 백신 공급반·접종반 교육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철저

접종대상 

시·도, 

시·군

○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명령 고시
○ 백신접종인력 교육
○ 백신접종 대상농장과 개체별 리스트 파악
○ 백신접종 실시대장 기록부 작성
○ 백신 공급반과 접종반 운영계획 마련
○ 백신접종 소요비품(방역복, 소독약 등)확보
○ 백신접종 실시와 접종축 사후관리

7. 백신접종 농장의 등록·관리

 7.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을 받은 농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농

장 등록번호, 백신접종 개체 수, 종류, 백

신접종 내역 등이 기록된 백신접종농장등

록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명하여야 한

다.

- 백신접종농장등록대장의 세부사항(농장번호, 

주소, 접종동수, 접종조류의 수, 축종, 품종, 

기관명 임무
농림축산

식품부
○ 백신접종 세부시행계획 시달
○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백신 완제품 등의 수입 검토

농림축산

검역본부

○ 긴급백신(항원뱅크) 비축과 공급체계 확립
○ 추가소요에 대비하여 백신 완제품 등의 수입 경로 확보
○ 백신접종 인력 교육 지원

시·도 

가축방역기관
○ 백신 공급반·접종반 교육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철저

접종대상 

시·도, 

시·군

○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명령 고시
○ 백신접종인력 교육
○ 백신접종 대상농장과 개체별 리스트 파악
○ 백신접종 실시대장 기록부 작성
○ 백신 공급반과 접종반 운영계획 마련
○ 백신접종 소요비품(방역복, 소독약 등)확보
○ 백신접종 실시와 접종축 사후관리

7. 백신접종 농장의 등록·관리

 7.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백신접종

을 받은 농장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농

장 등록번호, 백신접종 개체 수, 종류, 백

신접종 내역 등이 기록된 백신접종농장등

록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명하여야 한

다.

- 백신접종농장등록대장의 세부사항(농장번호, 

주소, 접종동수, 접종조류의 수, 축종,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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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정보, 용량, 접종방법, 접종일, 접종자 

등)을 기입한다.

7.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접

종축과 미접종축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도

축 또는 폐사 등 해당가축이 없어질 때까

지 기록 관리를 실시한다.

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1의 백신접종 농장의 

등록·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법이 있

는 때에는 이를 백신접종 가축의 관리방법

으로 정할 수 있다.

7.4 백신접종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가축을 이동할 때

에는 백신접종농장등록대장 사본 등 증명서

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7.5 백신접종 가축의 소유자 등은 백신접종 가

축을 구매·판매 또는 출하일자와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 이

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 농장 

등록번호, 개체수, 종류 등이 기록된 백신

접종농장등록대장도 백신접종 개체를 사

육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6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축 등을 운반하

백신정보, 용량, 접종방법, 접종일, 접종자 

등)을 기입한다.

7.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접

종축과 미접종축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도

축 또는 폐사 등 해당가축이 없어질 때까

지 기록 관리를 실시한다.

7.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1의 백신접종 농장의 

등록·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법이 있

는 때에는 이를 백신접종 가축의 관리방법

으로 정할 수 있다.

7.4 백신접종 가축의 소유자와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가축을 이동할 때

에는 백신접종농장등록대장 사본 등 증명서

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7.5 백신접종 가축의 소유자 등은 백신접종 가

축을 구매·판매 또는 출하일자와 두수 

등 가축거래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2년 이

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백신접종 농장 

등록번호, 개체수, 종류 등이 기록된 백신

접종농장등록대장도 백신접종 개체를 사

육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7.6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축 등을 운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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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8. 백신접종 중 의심가축 발견 시 조치

 8.1 접종반은 백신접종 중에 가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임상증상을 나타낸 

경우 당해 농장에 대하여는 접종을 유보

하고 지체 없이 시·군 상황실 등에 보고

하여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8.2 동 접종반은 당해 농장의 검사결과 판정 시

까지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양성 판정 시 7일간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9. 백신접종 기간 중 방역조치

 9.1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접종 농장의 가

축과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감염축 검색 등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 백신접종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져

야 한다. 

   - 백신접종 가축과 생산물은 이동금지를 원

칙으로 하되, 항원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거나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자는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8. 백신접종 중 의심가축 발견 시 조치

 8.1 접종반은 백신접종 중에 가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임상증상을 나타낸 

경우 당해 농장에 대하여는 접종을 유보

하고 지체 없이 시·군 상황실 등에 보고

하여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8.2 동 접종반은 당해 농장의 검사결과 판정 시

까지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양성 판정 시 7일간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9. 백신접종 기간 중 방역조치

 9.1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접종 농장의 가

축과 생산물에 대한 이동제한, 감염축 검색 등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 백신 접종 대상 지역의 닭과 기타 가금류

(방사 포함), 재래시장 판매 조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른 이동 

제한 및 소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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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 매일 임상검사, 백신접종 후 3주 간격으로 

2회 항원·항체검사(감염여부, 면역형성여

부 확인) 실시.  

   - 백신접종 후 21일 간격으로 2회 항원·항

체검사(감염여부, 면역형성여부 확인) 실시, 

이후 45일 간격으로 1년간 항원검사(감염여

부 확인)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백신 접

종축 사후관리를 위한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이 추후 별도로 정한다. 

10. 백신접종 중단과 사후관리

 10.1 (접종중단) 백신접종과 병행하여 살처분 

등 감염축 제거와 소독 등 방역조치로 더 

이상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백신접종을 

   - 백신접종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져

야 한다. 

   - 백신접종 가축과 생산물은 이동금지를 원

칙으로 하되, 항원 검사 후 이상 없을 시 

도축장 출하만 허용한다.

   - 매일 임상검사, 백신접종 후 3주 간격으로 

2회 항원·항체검사(감염여부, 면역형성여

부 확인) 실시 임상증상은 매일 기록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상증상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군 상황실 등에 보고한다.  

   - 백신접종 후 21일 간격으로 2회 항원·항

체검사(감염여부, 면역형성여부 확인) 실시, 

이후 45일 간격으로 1년간 항원검사(감염여

부 확인)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백신 접

종축 사후관리를 위한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이 추후 별도로 정한다. 

10. 백신접종 중단과 사후관리

 10.1 (접종중단) 백신접종과 병행하여 살처분 

등 감염축 제거와 소독 등 방역조치로 더 

이상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 백신접종을 

중단한다.

(내용추가)

매일 임상검사를 기록하여, 상

황실에 보고한다.

(내용삭제)

접종간격 및 검사방법이 정해

짐에 따라 바뀔 수 있음.

나헴스 2년에서 3년 추적관리

권장

다른나라는 2년 추적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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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다.

10.1.1 마지막 발생농장 방역조치 완료 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최소 42일간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경

우 백신접종을 일제 중단한다.

10.2 (사후관리)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

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따라 차

별화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 (종계나 멸종위기종 등) 생애기간 또는 도

축시까지 이동제한과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접종이 실

시된 경우) 수매·도태를 통해 사후관리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 (접종 후 감염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0.3 접종 후 감염이 확인된 경우, 시 도 상황

실에 보고하며, 살처분을 실시한다.

10.3.1 지자체 방역 담당은 감염농장의 살처분, 

살처분 후 소독, 이동통제등을 실시한다. 

10.3.2 살처분 인력 및 방역관리 인원의 방역 

조치 사항(작업완료 후 탈의, 소독 등)을 

준수한다.

 10.1.1 마지막 발생농장 방역조치 완료 후 국내 

가금농장에서 최소 42일간 고병원성 조류인

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경

우 백신접종을 일제 중단한다.

 10.1.2 원종계 및 희귀조류 등 살처분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 농장에 대한 이동중지 및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백신 접종축의 감시 

예찰 및 수의사의 관리 시스템을 확립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추

후 별도로 정한다. 

 10.2 (사후관리)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따라 

차별화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 (종계나 멸종위기종 등) 생애기간 또는 도

축시까지 이동제한과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접종이 실

시된 경우) 수매·도태를 통해 사후관리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 (접종 후 감염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0.2.1 백신 계군의 면역획득률은 계군의 80% 

이상이 일관된 역가(HI titer 16~32 이상)로 

(내용수정)

10.2.2.4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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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되어야 한다. 역가 성적에 따라, 백신 

접종반에 대해 접종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10.2.1.1 백신 접종한 가금의 항원 항체 검사 방

법의 세부사항은 참고9를 참조한다. 

10.2.2 감염축과 백신축의 사후 관리 모니터링

을 위한 주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국

내 상황 및 주변국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0.2.2.1 일반적인 상황에서 감염축과 백신축의 

사후 관리 모니터링은 45일 간격으로 예찰 

한다.

10.2.2.2 지역의 HP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나 인근 농장에서 HPAI가 발생

중인 경우, 감염축과 백신축의 사후 관리 

모니터링은 최대 21일 간격으로 예찰 한

다.

10.2.2.3 백신 접종 계군의 이동 및 해당 농장의 

추가 입식 시, AIV 비감염축인 것을 확인 

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0.2.2.4 종계나 멸종위기종 등 생애기간 또는 

도축시까지 이동제한과 21일~45일 간격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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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5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접종이 .

실시된 경우 수매·도태를 통해 사후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다.

10.2.3 감염축과 백신축의 사후 관리 모니터링

을 위한, 시료 채취 갯수는 농림축산검역

본부장이 국내 상황 및 주변국 상황을 고

려하여, 변경 할 수 있다.

10.2.3.1 축종별 상황에 따른 특이성을 고려하

여, 혈청 샘플링 개수는 다르게 설정 한다. 

기본적인 검사의 샘플링 적정 개수는, 감

시계 10마리, 백신계 20마리로 한다. 

산란계 

중추 

농장

○ 중추 이동 3주 전, 80~100수 항원 항체 검사
○ 중추 이동 2주 후, 20마리 백신계 항원 항체 검사
○ 중추 이동 2주 후, 10마리 감시계 항체 검사

출하 

예정 

농장

○ 출하 3주 전, 감시계 10수, 백신계 20수 항체    
  검사
○ 출하 3주 전, 당일 폐사체 실험실 송부하여,
   항원 검사

일반 

종계, 

산란계 

농장

○ 계군 당 최소 30수 (감시계 10수, 백신계 20수)
○ 백신접종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철저

오리 

농장
○ 감시계 20마리 이상 항체 검사

(내용추가)

감시계, 임상증상 모니터링 추

가

(내용추가)

감시계 세부 운용 전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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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감시계 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백신 

농장은 모두 감시계를 운용하도록 명령하

고, 해당 검사기관은 백신계 뿐만 아니라 

감시계에 대해 검사하고, 농장주 및 관리 

수의사는 감시계에 대한 관리 및 임상증상 

기록을 의무화 한다. 

10.3.1 감시계는 SPF를 활용하거나, 비백신 계

군을 감시계로 설정한다. 비백신 계군을 

감시계로 설정한 경우, 각 계군의 1% 이상

을 감시계로써 확보 한다. 

10.3.1.1 감시계는 AIV에 대하여 음성이며, 영구

적으로 백신 계군과 식별 가능하도록 방안

을 마련 한다.

10.3.1.2 감시계는 HPAI등 감염에 노출 되기 쉬

운 위치에 주로 배치하며, 해당 계군의 대

표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무작위 배치한

다. 감시계의 위치와 개체식별을 위해 첨

부의 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10.3.1.3 감시계의 크기를 계군의 1%로 하였을 

때, 135마리 이하인 경우는 상황을 고려하

여, 적정 감시계 논의가 필요 할 수 있다.

10.3.1.4 오리 농장의 감시계는 오리 농장의 특

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감시계 운용 전

(내용추가)

임상증상 기준 내용 추가

임상증상 모니터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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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감시계와 오

리는 다른 사료와 급이를 제공 받기 위하

여, 오리사 입구 및 끝에 칙가드로 감시계

를 위치 설정 할 수 있다. 세부적인 감시

계 배치 운용 전략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 추후 별도로 정한다. 

10.3.2 접종 후 임상 증상을 통해, 감염을 의심

할 경우, 농장주 및 관리 수의사는 시·군 

상황실 등에 보고하며, 야생조류 접촉 금

지, 다른 농장 방문 금지, 이동중지 및 소

독 절차등을 준수한다. 

10.3.2.1 농장주 및 관리 수의사는 급이, 급수량

이 감소하거나 산란계 기준 폐사가 이전 5

일 평균 폐사 대비 비정상적이거나, 폐사

가 증가 추세인 경우 신고한다. 

10.3.2.2 농장주 및 관리 수의사는 급이, 급수량

이 감소하거나 육계 기준 폐사가 이전 8일 

평균 폐사 대비 비정상적이거나, 폐사가 

증가 추세인 경우 신고한다. 

10.3.2.3 농장주 및 관리 수의사는 산란계 및 종

계의 산란율이 최근 7일 보다 3%이상 저

하 될 경우 신고한다.

(내용추가)

검사기관은 시도 상황실에 보

고한다 라는 내용의 주체 및

목적대상 추가.

기존에는 “감염이 확인되면 살

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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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발생 시 조치)접종 후 감염이 확인된 경

우, 검사 기관은 시 도 상황실에 보고하

며, 살처분을 실시한다.

10.4.1 지자체 방역 담당은 감염농장의 살처분, 

살처분 후 소독, 이동통제등을 실시한다. 

10.4.2 살처분 인력 및 방역관리 인원의 방역 

조치 사항(작업완료 후 탈의, 소독 등)을 

준수한다.

10.5 방역 수준 및 정책 협조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 정책을 실행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추후 별도로 정한

다. 

10.5.1 백신 운용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양

계협회등의 생산자 단체 및 해당 지역 농

장의 샘플링 및 관리 감독에 대한 협조를 

권고한다.

10.5.2 백신 운용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

금수의사회 및 해당 농장 관리 가금 수의

사의 샘플링 및 관리 감독에 대한 협조를 

권고한다.

11.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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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1.1 (백신 접종 인원 관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장은 백신 접종반 및 관계자에 관한 안전 조

치를 실시해야 한다. 백신 접종 중단 이후, 

백신 접종반 및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조사한 이후, 필요

한 경우 치료를 권고한다.

11.2 HPAI 감염 계군 생산물의 유통을 방지하

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의 농장 및 도축장에게 상시예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

사를 명령한다.

11.2.1 축주의 무지 및 고의적 미신고로 인한 

가금 산물이 유통될 경우 해당하는 벌금형 

등 법적 조치를 명령한다.

  11.3 백신 정책 협조 및 공감 형성을 위하

여, HPAI 백신의 장점 및 효용성에 대한 생

산자 단체 교육을 마련한다.

11.3.1 계란 및 닭고기의 과학적으로 증명된 

AIV 바이러스 사멸 온도와 시간에 대하여, 

홍보 한다.

11.3.2 HPAI 백신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민 홍

보를 생산자 단체 교육을 주기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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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1.4 국제 사회에 백신 접종 및 발생현황을 공

유한다.

참고 7. 지자체 긴급백신 접종 계획 수립 지침

1. 접종 계획 수립

  - 대상 지역, 축종, 사육수수(접종 대상 마리수), 

접종 대상 축종 연령 선정

  - 접종 기간 설정 : 위험지역, 경계지역 구분 설정

  - 접종 반 구성 : 위험지역, 경계지역 구분 구성, 

반별 농장안내․접종자(공수의 등)․기록관리(공

무원) 구분

2. 기관별 임무 설정

  - 농림축산식품부 : 예방접종 명령(공포), 계획 시달

  - 검역본부 : 예방약 확보․공급, 백신접종 인력 

교육 지원

  - 시·도 : 예방접종 명령 고시, 접종대상 농가 

정보 관리, 백신공급반·접종반 운영, 교육

훈련, 소모품 확보, 접종 가축사후관리

  - 시·군·구 : 예방접종 현장 지원

  - 농협, 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협회·단체 : 예

방접종 현장 지원

참고 7. 지자체 긴급백신 접종 계획 수립 지침

1. 접종 계획 수립

  - 대상 지역, 축종, 사육수수(접종 대상 마리수), 

접종 대상 축종 연령 선정

  - 접종 기간 설정 : 위험지역, 경계지역 구분 설정

  - 접종 반 구성 : 위험지역, 경계지역 구분 구성, 

반별 농장안내․접종자(공수의 등)․기록관리(공

무원) 구분

2. 기관별 임무 설정

  - 농림축산식품부 : 예방접종 명령(공포), 계획 시달

  - 검역본부 : 예방약 확보․공급, 백신접종 인력 

교육 지원

  - 시·도 : 예방접종 명령 고시, 접종대상 농가 

정보 관리, 백신공급반·접종반 운영, 교육

훈련, 소모품 확보, 접종 가축사후관리

  - 시·군·구 : 예방접종 현장 지원

  - 농협, 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협회·단체 : 예

방접종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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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접종 실시 세부 요령 작성(시간대별 기관별 준비 

사항 수립)

  - 예방접종 준비 사항

  - 접종반 구성, 접종 요원 세부 운영 계획

    ․ 집결, 교육, 물품 배부, 사후관리 방안, 접종요원 

교육 방안, 예방약 수령과 배부 방법 등

    ․ 예방약 배부 관리 체계(책임자) 선정

  - 예방 접종 실시 방법

    ․ 접종요원(반)별 세부 일정, 접종 가축 구분 방법, 

기록관리 방법, 의심축 발생시 조치 요령

  - 예방 접종 후 접종 인력 장비 세척 소독 관리 

방안, 건강관리 방안

4. 예방접종 지역과 접종축 사후관리

3. 예방접종 실시 세부 요령 작성(시간대별 기관별 준비 

사항 수립)

  - 예방접종 준비 사항

  - 접종반 구성, 접종 요원 세부 운영 계획

    ․ 집결, 교육, 물품 배부, 사후관리 방안, 접종요원 

교육 방안, 예방약 수령과 배부 방법 등

    ․ 예방약 배부 관리 체계(책임자) 선정

  - 예방 접종 실시 방법

    ․ 접종요원(반)별 세부 일정, 접종 가축 구분 방법, 

기록관리 방법, 의심축 발생시 조치 요령

    ․ 백신접종 시 첨부1의 양식을 사용하여 백

신축과 감시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하

며, 역가평가를 위해 실시한 구역의 접종자

를 명시해야 한다. 

  - 첨부2와 같이 감시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있도록 개체별로 식별장치를 부착하거

나(종계, 평사사육계군) 케이지에 표시(산란계)

해야 한다. 

  - 예방 접종 후 접종 인력 장비 세척 소독 관리 

방안, 건강관리 방안

4. 예방접종 지역과 접종축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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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지역 방역관리 방안

  - 이동제한 계획 (또는 도축장 출하 시 관리 방안)

5. 접종 지역 내 발생 시 조치 계획

  - 발생 확인 방법(정밀검사 계획 포함)

  - 발생 확인이 된 경우 조치 사항(전체 살처분 또는 

해당 축사 살처분 여부 포함)

  - 접종 지역 방역관리 방안

  - 이동제한 계획 (또는 도축장 출하 시 관리 방안)

5. 접종 지역 내 발생 시 조치 계획

  - 발생 확인 방법(정밀검사 계획 포함)

  - 발생 확인이 된 경우 조치 사항(전체 살처분 또는 

해당 축사 살처분 여부 포함)

6. 백신 후 점검 요령

  - 가축방역관(공수의 등)은 접종계군에 대해 백

신접종양식을 확인하고 작업자별 10수이상 

채혈을 실시하여 역가를 확인한다. 

  - 역가가 충분하지 않은 작업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행하고, 백신의 접종수준

(coverage)이 낮을 경우(80%이하) 접종비용

을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첨부1: 접종자 별 접종위치 기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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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감시계 위치 기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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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긴급백신 접종 세부실시 요령
1. 예방접종 세부실시 요령.

   -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시 방역복, 장화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1일 1농장, 방역용품 

1회 사용 원칙을 이행한다.

   - 백신 접종 시 자동주사기로 1,000수분 1병

당 1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사 시 잡

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한다.

   - 농장별로 주사기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

용 후 소독한다.

   - 주사기 바늘 크기는 18∼20G 정도를 사용한다.

   - 주사부위와 방법은 가슴·대퇴부의 근육

에 수당 0.5㎖씩 주사한다.

   - 접종반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후 가

축방역관의 승인하에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있으며, 접종이 끝나면 소독, 탈의, 세

척 등 접종반에 의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종료 

후 접종반은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에 접

촉해서는 안 된다.

참고 8. 긴급백신 접종 세부실시 요령
1. 예방접종 세부실시 요령.

   - 백신접종반은 농장 출입시 방역복, 장화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1일 1농장, 방역용품 

1회 사용 원칙을 이행한다.

   - 백신 접종 시 자동주사기로 1,000수분 1병

당 1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사 시 잡

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주의한다.

   - 농장별로 주사기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

용 후 소독한다.

   - 주사기 바늘 크기는 18∼20G 정도를 사용한다.

   - 주사부위와 방법은 가슴·대퇴부의 근육

에 수당 0.5㎖씩 주사한다.

   - 접종속도는 1인당 1일 7000수를 넘지 않

도록 한다.  

   - 접종반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한 후 가

축방역관의 승인하에 해당 지역을 떠날 

수 있으며, 접종이 끝나면 소독, 탈의, 세

척 등 접종반에 의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종료 

후 접종반은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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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백신은 반드시 2∼7℃에 보관하여야 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 시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8℃ 이상)에서 접종 전에 잘 흔들어 

사용한다.

   -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백신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하지 않도록 

한다.

   - 한 농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예방약은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농장으로 이동한다.

   - 백신 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

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한다.

   - 가금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산란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시 심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백신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촉해서는 안 된다. 단 긴급백신으로 인한 일

정을 위해 지자체장의 허락에 따라 예외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긴급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

   - 백신은 반드시 2∼7℃에 보관하여야 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 시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8℃ 이상)에서 접종 전에 잘 흔들어 

사용한다.

   - 한번 개봉한 백신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 백신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하지 않도록 

한다.

   - 한 농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예방약은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농장으로 이동한다.

   - 백신 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

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한다.

   - 가금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산란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 시 심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백신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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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낼 수 있도록 한다.

   - 주사 후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사용한 백신병, 주사기, 바늘 등은 가축방

역관 관리 감독하에 시·군에서 일괄 폐

기하도록 한다.

   - 백신소모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유지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2회 접종

하고,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3. 예방접종 실시 후 사후보고

   - 매일 예방접종 농장·동·개체수, 축종, 사육형

태, 특이사항, 관리사항, 발생 농장에 대한 

조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끝낼 수 있도록 한다.

   - 주사 후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사용한 백신병, 주사기, 바늘 등은 가축방

역관 관리 감독하에 시·군에서 일괄 폐

기하도록 한다.

   - 백신소모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유지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2회 접종

하고,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따라야 한다.

3. 예방접종 실시 후 사후보고

   - 매일 예방접종 농장·동·개체수, 축종, 사육형

태, 특이사항, 관리사항, 발생 농장에 대한 

조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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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접종시 소요비품 

용구의 종류 수량

연속주사기 접종자 수 
이상

냉장박스 1개

얼음팩 2개

고무장갑 10짝 이상

1회용 수술장갑 10개 이상

1회용 방역복 10개 이상

비닐봉지(30㎝×30㎝) 5개 이상

장화(1회용 장화) 10짝 이상

소독제 4리터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백신접종
세부실시요령)

1부

개인용 이동전화 1개

메모장 2권

책받침 1개

유성펜 5개 이상

4. 예방접종시 소요비품 

용구의 종류 수량

연속주사기 접종자 수 이상

교체용 주사바늘 천수당 1개이상

개체식별용 식별표(태그) 마리당 1개

케이지 식별용 테이프 1개

냉장박스 1개

얼음팩 2개

고무장갑 10짝 이상

1회용 수술장갑 10개 이상

1회용 방역복 10개 이상

비닐봉지(30㎝×30㎝) 5개 이상

장화(1회용 장화) 10짝 이상

소독제 4리터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백신접종세부실시요령)

1부

개인용 이동전화 1개

메모장 2권

책받침 1개

유성펜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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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백신 접종 후 축종별 항원·항체 
검사 요령

1.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은 검역본부에

서 병리검사·바이러스 분리·혈청형 동정·정

밀조직 검사를 실험실 내(모든 검사수행은 준 

차폐시설 이상)에서 검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

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의 경우는 

H5/H7형 여부를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백신 사후 예찰 검사

계획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를 수행한 결과 

백신계 및 감시계의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각 시·도 AI 정밀진단기관에서는 축사별 시료

에 대한 정밀검사 (항원·항체)를 수행한 후 검

역본부에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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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채취 

- 시·도 방역 기관은 축종별 농장에 대한 시료

채취를 진행한다. 감시계와 축종에 대한 각각의 

항원·항체 검사를 진행한다. 각 축종에 대한 항

원·항체 검사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준하여 

이행한다.

- 시료 채취 방법은 AI 상시예찰 시료채취 표준

행동요령에 따른다.

2. HPAI 항원 검사

- 민간병성감정기관 · 지자체는 rRT-PCR 결과 

H5·H7 양성 또는 종란 접종 후 (M-gene 양성

시 종란접종) HA 양성 시 검역본부에 확인검

사 의뢰 한다. 

3. HPAI 항체 검사

- 분리된 혈청에 대해 cELISA법(허가축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스크리닝하며, cELISA 양성 확인

시 RDE로 처리하여 H5 및 H7형 혈구응집 억

제반응(HI)을 실시한다. 양성시 검역본부에 확

인 검사 의뢰 한다.

- 야외 감염 여부에 대하여는 AGP 검사를 병행

한다. 단, 닭과 칠면조를 제외한 축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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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종오리 농가 시료 채취

- 2주에 1회씩 축사별 감시계의 사후 예찰 검사

를 실시 한다. 

- 감시계 항원 검사: (축사별) 감시계 분변 20점 

(10점/Tube), (축사별) 감시계 20마리 인후두 및 

총배설강 스왑(5개씩 풀링), 감시계 폐사체 검사

- 감시계 항체 검사: (축사별) 감시계 20수 채혈

5. 오리 농가 시료 채취

- 3주에 1회씩 축사별 감시계의 사후 예찰 검사

를 실시 한다.

- 감시계 항원 검사: (축사별) 감시계 분변 20점 

(10점/Tube), (축사별) 감시계 20마리 인후두 및 

총배설강 스왑(5개씩 풀링), 감시계 폐사체 검사

- 감시계 항체 검사: (축사별) 감시계 20수 채혈

6. 산란계 및 종계 농장

- 3주에 1회씩 축사별 감시계 및 백신계의 사후 

예찰 검사를 실시 한다.

- 항원 검사: 감시계 10수, 백신계 20수 스왑 샘

플(5개씩 풀링), 폐사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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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계군 크기에 따라 30수~100수 항체 검사)

- 항체 검사: 감시계 10마리에서 20마리 채혈, 

백신계 20마리에서 30마리 채혈

(농장 계군 크기에 따라 30수~100수 항체 검사)

7. 산란계 중추 농장

- 중추 이동 3주 전, 80에서 100수 항원 검사 (5개
씩 풀링)

- 중추 이동 후, 2주 뒤 20 마리 백신계군 항원 검
사 (5개씩 풀링)

- 중추 이동 후, 2주 뒤 10 마리 감시계 항원 검사
(5개씩 풀링)

8. 출하 예정 농장

- 출하 3주 전, 항원 검사 및 폐사체 검사를 실

시 한다.

- 항원 검사: 감시계 10수, 백신계 20수 스왑 시

료(5개씩 풀링), 시료채취 당일 폐사체를 진단 실

험실로 송부하여 항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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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항체검사 모식도 

그림 80 항원검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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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1차,2차 자문회의 회의록

■1차 자문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2. 장  소 : (주)바이오포아 회의실 

3. 내  용

○ 연구사업 개요 발표 및 연구방향 논의 

▪ HPAI 긴급백신 사후관리 과제

- 세대에(PL, GP, PS, CC) 따른 사후관리 방안 고려

- 유전자원과 보호종에 대한 사후관리 포함

- 백신정책에 의한 보상정책 변경 고려

- 농장에 대한 백신정책 홍보와 신뢰성 확보 필요(접종육, 가금산물)

- 해외사례, OIE 규정, 국내여건 고려

■2차 자문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07월 02일(목)

2. 장  소 : 광명역 D주차장 지스페이스 회의실 B

3. 내  용

○ 연구사업 개요 발표 및 연구방향 논의 

▪ 경제성 평가

- 오리휴지기에 대한 비용은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추후 고려

- 살처분 방역범위의 기준은 현재는 강화되어 SOP상으로 3Km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 권한으로 500m 까지 줄일 수 있음. 그러나 범위를 줄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경제성 평가의 살처분 범위는 3km로 설정.

- 정책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므로 백신을 하였을 경

우 살처분 범위가 줄어드는 근거가 필요함. 현재 시나리오 상으로는 링백신 

대상으로 육용오리, 육계는 고려되지 않았음.

- 추후, 보고서 제출시에는 자세한 근거 및 계산방법을 첨부

- AI발생을 가정했을 때, 어떤경우는 동시다발적, 어떤경우는 산발적으로 발

생하는 등 발생패턴이 다양함. 이런 경우, 백신시점을 정하는 것과 발생하

는 시접에서 백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고려되지 않았음. AI가 발생하

지 않고, 선제적으로 백신을 할 경우 경제성 평가는 어떠한지 다양한 각도

에서 분석이 되어야 하며, 선제적으로 백신을 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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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신 시점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살처분의 간접비와 직접비의 계산은 변수를 종합하여 백신 결정 여부를 돕

는 경제성 분석 툴을 개발중에 있으며, 현재 어디까지 변수를 고려할 수 있

는지 변수를 선별 중임.

- 간접비의 계산은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추가 시나리오를 분석 할 때 밀집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발생양상과 운

영하는 전략에 따라 툴이 달라질 것.

- 백신 시점을 발생 이후에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음. 또

한 발생 이후 경제성 분석을 한다는 것도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

러므로 선제적 백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SOP 수정 논의

- 현재 모든 SOP는 링백신을 전제로함. SOP 상의 링백신 항목에서 긴급백신

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

- 백신의 커버리지에 따른 차등적인 보상을 고려할 때 차별적 보상시스템 또

는 백신접종자의 백신접종 수수 제한 등을 제안해야함.

- SOP상에서 죽는 폐사체 관리방안에 대해 보완되어야 함. 또한 SOP상에서 

언급되어있는 비백신계군을 감시계로 설정하는 사항은 상당히 좋은 방안

- 감시계를 SPF로 하는 것은 특별한 원종계, 특수조류 등에서는 고려될수 있

지만, 일반적으로는 차단방역과 감시계 공급에서 문제가 됨. 비백신계군으

로 감시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고, 과학적으로도 충

분히 검토 된 사항.

- 평사인 경우 칙가드를 사용하여 감시계를 운용 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은 

오리에서 고려될 수 있음.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이기 때문에 감시계 운용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음.

- SOP상의 신고요령은 다소 현재 실시요령과 다름. 3%산란률 저하, 폐사체 

기준 등이 다소 다름. 기존의 요령과 통일시키는 편이 좋을 듯 함.

- 현장 적용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 백신 접종팀과 구성원, 하루에 접종 가

능한 분량 등을 볼 때 하루 7,000수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하루 한농장을 한 팀이 접종하도록 규정되어있음. 하루 7,000수가 실

제 숙달된 인원이 하루에 접종 가능한 최대치로 보고있음. 7,000수 제한은 

백신커버리지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접종 제한수를 두는

것도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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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P 상의 보완

- 축종별에 대한 보완. (메추리, 토종닭에 대한 내용이 부족)

- Vx to kill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보완

- 백신을 중단하는 시점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이를 기반으로 SOP 상이 

다른 축종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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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과 제 명

(국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 접종 사후관리 연구

(영문) The study of post-management of emergency vaccination for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주관연구기관 ㈜비오지노키
주 관 연 구

책 임 자

(소속) ㈜비오지노키

참 여 기 업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성명) 윤종웅

총연구개발비

(211,000천원)

계 211,000 총 연 구 기 간 2019.08.30. ～ 2020.08.29. (1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158,000

총 참 여

연 구 원 수

총 인 원 12

기업부담금 53,000 내부인원 12

연구기관부담금 0 외부인원 0

○ 연구개발 목표 및 성과

- HPAI 긴급상황에 의한 긴급백신 접종 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긴급백신 신설에 따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백신접종 사후관리

세부내용 마련

- HPAI 발생지역 및 축종 등 산정유형별 긴급백신 프로그램별 경제적 효과 제시

○ 연구내용 및 결과

- 백신 접종 농장의 감염축과 긴급백신 면역획득률 검색을 위한 축종별 사후관리 모니터링(예찰방법) 연구

- 축종별 항원·항체검사 방법, 검사주기, 적정 시료 채취 수 등

- HPAI 발생지역 및 축종 등 산정유형별 긴급백신 프로그램별 경제적 효과 제시

- 백신 중단 시점에 대한 기준 설정(출구전략)

- 백신을 접종한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 여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관리 방안

- 축종별 백신 접종축 처리 방안(Vaccine to kill, Vaccine to live)포함

- 비상시 긴급백신의 신속한 사용을 위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긴급 검정시스템 마련 방안

○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계획

- HPAI 상황에 대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정책 제시

- 의사결정을 위한 긴급백신 시점과 정책결정을 위한 경제성 평가

- 가금의 HPAI 감염 가능성 감소로 다른 동물 및 사람의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켜, 총체적으로 AI의 방

제와 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인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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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발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이해와 현장경험을 통한 백신접종 후 평가에 대해 상세한 사례와 상

황을 기술하여 정책결정자가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과 축종에 대해 정책을 구사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였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반영되도록 정책건의 수행과 실무담당 공무원과의 회

의를 거침. 연구내용이 실제 정책수립에 관련될 수 있는 현장 사례 수록.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금년 겨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행동지침과 문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정책건의에 반영함.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매월1회 이상 참여기관과 월간회의를 통해 과제 수행, 4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통한 각계 각

층 관련자들과의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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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특허 10 0 없음

고용창출 30 200 2명 고용창출

정책건의 50 100 해당 담당부서에 정책건의 발송

기타 10 100 전문가 현장방문 및 토의

합계 100점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 정책은 정부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의 사업으로 정교하고 현실

성 있는 정책수립과 더불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책운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임. 따라서 현장 

경험과 백신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연구기관이 이 정책의 기초자료와 조사를 맡아 수행

하게 되어 원안에 충실한 결과와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했을 것으로 사료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연구수준이 아닌 현장에서 이용이 가능한 백신정책에 대한 고찰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방역수준을 기존 살처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적 백신정책 운영등의 다

양한 방법이 고찰될 필요가 있음.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향후 SOP에 반영되어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백신이나 지역백신 도입을 평가하고, 사후관리의 

효과와 실제 실행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방역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 입장이 아닌 적극

적인 자세의 방역과 기준설정이 필요함. 이후 현장의 반응을 피드백 받아 더 나은 정책으로 

계속 개발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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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안성 검토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해당없음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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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업추진형태  □자유응모과제   ■지정공모과제 분 야 수의, 수의예방, 기타수의예방

연 구과제 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 접종 사후관리 연구

주관연구기관  ㈜비오지노키 주관연구책임자  윤종웅

연 구개발 비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기업부담금 연구기관부담금 총연구개발비

158,000 53,000 0 211,000

연구개발기간 2019.08.30. ~ 2020.08.29.

주요활용유형
 □산업체이전         □교육 및 지도         ■정책자료         □기타(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 사후관리 모니터링(예찰)방안 
 항원 및 항체검사에 대한 근거제시, 유효한 방법

에 대한 현장경험과 의견 청취

② 백신접종 및 중단을 위한 출구전략
 출구전략에 대한 개념과 자료수집을 통한 한국의 

출구전략 상황에 대한 개념 규정완료

③ 가금의 종류, 접종범위, 접종 후 감염여부 등 

차별화 된 사후관리 방안 

 백신접종 축종에 대한 예찰기준에 대해 간단한 시

나리오 작성

④ 긴급검정 시스템 마련 방안  검정시스템의 해외규정, 구제역에 대한 사례 조사

⑤ 백신정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경제성 평가 시나리오와 3개 발생지역에 대한 분

석보고서 완료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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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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
비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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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30 50 10
최종목표 1 1 1 1
연구기간 내 
달성실적

0 2 1 1

달성율(%) 0 200 100 100

3. 연구목표 대비 성과

4. 핵심기술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

5. 연구결과별 기술적 수준

구분
핵심기술 수준 기술의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외국기술
복    제

외국기술
소화․흡수

외국기술
개선․개량

특허
출원

산업체이전
(상품화)

현장애로 
해    결

정책
자료

기타

①의 기술
․․
* 각 해당란에 v 표시

6.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핵심기술명 핵심기술별 연구결과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①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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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

재산권

기술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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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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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종료 후 성과창출 계획

8. 연구결과의 기술이전조건(산업체이전 및 상품화연구결과에 한함)

핵심기술명1)  해당없음 

이전형태 □무상  □유상 기술료 예정액 천원

이전방식2)
     □소유권이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협의결정 

     □기타(                                                     )

이전소요기간 실용화예상시기3)

기술이전시 선행조건4)

 1) 핵심기술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핵심기술별로 위의 표를 별도로 작성

 2) 전용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다른 1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권

리

통상실시 : 특허권자가 그 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3자에게 중복적으로 허락한 권

리

 3) 실용화예상시기 : 상품화인 경우 상품의 최초 출시 시기, 공정개선인 경우 공정개선 완료시기 등

 4) 기술 이전 시 선행요건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반 사전협의사항(기술지도, 설비 및 장비 등 

기술이전 전에 실시기업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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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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