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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가축방역 관계자들은 개체 또는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동물 위생 및 공중보건학적 문제들과 맞닥뜨려왔다.

수의역학은 1960년 말부터 수의 공중보건 및 동물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성

을 인정받기 시작하 는데, 이 시기는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결핵병∙브루셀라병∙추백리 등에 한

가축전염병 검색사업이 시작된 시기와 일치 한다 (Wee 등, 2009).

현 수의역학의 발달은 산업화∙ 형화 되어가는 사양관리 체계에서, 동물의 건강을 보존하면서 생

산성도 함께 향상시켜야 하는 수의학의 복합적 요구와 그 역사를 같이 한다.

1960~70년 에는 통계기법을 이용한 접근 방식이 양축가, 임상 수의사, 중앙∙지방 정부 공무원들

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이를 quantitative veterinary epidemiology라고 한다 (Dohoo, 2008). 이

시기는 또한 "축군 위생(herd health)"이라는 단어가 "현 수의역학(modern veterinary

epidemiology)"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시 이다. 수의역학은 임상의학∙사회학∙통계학∙병리학∙

생태학∙축산학∙미생물학 등 관련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빌려오거나 변형시키면서, 고유한 역

학적 도구와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본고에서는 현 사회에서의 수의 역학의 역할 및 인지도, 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동물 질병의 유

행, 질병 근절을 위한 인의와 수의 분야의 공동 노력 등에 관하여 문헌을 고찰해 보고, 수의역학의 미래

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문의 많은 부분을 국 런던 학교 Royal Veterinary College의 Dirk Pfeiffer 교수의 신간

Veterinary Epidemiology: an introduction (Pfeiffer, 2010) 및 2008년 Calvin W. Schwabe 심포

지엄 기조연설(Gardner, 2009)에서 발췌하 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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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역학의 개념

수의역학은 동물 집단에서 질병 분포를 결정하는 인자를 다루는 과학이다.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

인으로서 그 역할이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간에 이 결정인자들은 복합적이며, 상호작용을 하

면서 효과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수의역학의 잘 알려진 역할이 질병에 한 조사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이론 및 증거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최신의 과학적 논거를 마

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물 질병 방역에 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

이 수의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역학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역학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개

체∙축군∙농장 등 어느 수준(epidemiological unit)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의역학이 수행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1)) 마마이이크크로로 수수의의역역학학 ((mmiiccrroo--vveetteerriinnaarryy eeppiiddeemmiioollooggyy))

“마이크로 수의역학(micro-veterinary epidemiology)"이라는 용어는 관심단위가 동물 개체일

때 적용된다. 마이크로 수의역학은 젖소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부터 적용되기 시작하 으며, 가

금∙돼지∙소형 반추류∙말까지 그 상이 확 되었다. 마이크로 수의역학에서 개발된 역학적 기

술은 나중에 동물보호소∙동물 실험∙자유로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관리 등 관련 분야에 널리 응

용되었다. 고양이 후천성면역부전증(Feline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에 한 연

구에서 도출한 결과가 사람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연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등 마이크로 수의역학이 공헌한 사례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Thrusfield, 2005).

동물 개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수의역학은 특히 임상 수의사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본문

에서 뒷부분에 설명할“근거중심 수의학 (evidencebased veterinary medicine, EBVM)”이 발달

하는 모태가 되었다 (Salman, 2009).

22)) 마마크크로로 수수의의역역학학 ((mmaaccrroo--vveetteerriinnaarryy eeppiiddeemmiioollooggyy))

동물 및 그 생산물이 인간∙동물∙식물의 안전 및 건강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라간 교역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향이 무역을 도와주거나 방

해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는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 고, 이에 따라 동물의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크게 주목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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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괄적 예찰 (comprehensive surveil- lance), 질병 발생의 양적 지표 (quantitative

disease indices), 과학기반 위험도 분석 (science-based risk analysis) 등의 용어가 새로 등장

하 다.

수의역학자들은 그동안 축군 위생에 적용하던 개념의 일부를 지역∙구역∙나라 등 상 단위를

확 하여 적용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정치적 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가축 방

역에 한 전략 및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범국가 단위의 동물 위생 프로그램을 일컫는“마크로-

수의역학(macro-veterinary epidemiology)”이라는 개념이 두되었다.

수의역학적인 관점에서“마크로 수의역학”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었지만, 경제학에서 이미 국가

단위의 분석을 수행할 때“마크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로 수의역학”이 사람

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다 (Salman, 2009).

3  질병 발생과 역학적 고찰

근래 세계적인 질병 유행 추세라면 첫째, 오래된 질병으로 간주되는‘소 결핵병’의 발생이 일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는 점; 둘째, 과거에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보고되던‘블루텅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점; 셋째로 소해면상뇌증(BSE) 등 새로운 질병의 출현; 그리고 동물과

인류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등을 꼽을 수 있다 (Pfeiffer, 2010).

특히 국 및 아일랜드에서의 소 결핵병 발생과 유럽의 블루텅병 발생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

하여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절은 아직도 요원한 표적인 질병

으로 알려져 있다 (Salman, 2009). 위에서 언급한 질병 발생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산업화뿐

만 아니라 기후변화도 일조하 다. 또한 교역이 증가하고 장거리 여행이 편리해짐에 따라 산업동

물∙애완동물을 막론하고 모든 동물의 이동 회수가 많아지고 이동 거리가 증가한 점 등이 크고 작은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국에서 시작된 소해면상뇌증은 원인체를 미처 발견하기도 전에 다른 많은 나라로 확산되었으

며, 사람에게까지도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하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3년에 전세

계를 강타하 던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SARS)나 2009년 봄 이래 현재까지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신종플루 등과 같이 국제화가 질병의 확산에 크게 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

특히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접촉한 돼지∙칠면조 등과 같은 가축, 그리고

강아지∙고양이 등 애완동물에서까지도 감염이 확인되어서, 숙주 범위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었

다 (Anon., 2010). 집단사육과 산업화는 규모 질병 유행을 유발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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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98년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429건, Stegeman 등, 2000), 같은 나라에서의

2003년 H7N7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55건, Stegeman 등, 2004), 국에서의 2001년 구

제역 발생 (2,030건, Davies, 2002)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국 구제역 유행에서는 봄철에 양이 이동하는 시기에 유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물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국 전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다른 나라까지 질병이 확산

되었다 (Chmitelin과 Moutou, 2002; Gibbens과 Wilesmith, 2002; Bouma 등, 2003).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서 중개인 및 재래시장 상인을 통

하여 생축이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방역사상 전례 없는 총 98농가 감염이라는 규모

유행이 확인된 바 있다 (Anon., 2008). 산업동물에서의 질병 발생은 산업 구조를 취약하게 하며 경

제적 타격을 가져옴과 동시에, 식품안전에 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유발시키는 등 사회∙경제

적으로 중차 한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지난 세 번의 고병원

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닭∙오리 고기의 소비 감소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은 가금 사육 및 가금산물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

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3/4년 1,126억원,

2006/7년 582억원, 2008년에는 최소 6,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병준 등, 2008).

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타당성 및 동물의 사체 처리 문제에 하여 동

물 보호협회∙환경단체∙소비자연합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 사회에서는 산업화에 동반된 집단 사육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동물복지에 한 요구도 나

날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식품안전에 한 소비자의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케이지 닭장에 산란계를 가두는 것을 금지시키거나, 사육하는 동물

이 자유로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확보의 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동물 복지에 관한 법안이

상정되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08년 11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소위 <가축에 한 잔혹성 예방에 관

한 법률 (Prevention of Farm Animal Cruelty Act)>에 한 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투표자의

63.2%의 찬성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이 법안에 찬성측과 반 측의 주장이 팽팽히

립하 는데, 양측 모두“식품안전”과“동물 복지”를 이유로 내세웠다는 점이 흥미롭다

(http://en.wikipedia.org/wiki/California_Proposition_2_(2008).

위에서 언급한 규모 질병 유행, 경제성, 환경, 동물복지 등의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군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여기에 유효한 접근법은 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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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압축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과되어 왔던, 인간과 동물

사이 생물학적 체계를 본초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다. 이는“단일 의학 (one medicine)" 또는 ”

단일 건강 (one health)" 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다(Pfeiffer, 2010).

4  단일 의학

One medicine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라는 용어는 19세기 독인 의사 Robert Virchow 박사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 다. Virchow 박사는 젊은 시절 돼지의 선모충(Trichinella spiralis), 소의 낭충증

(Cysticer- cosis), 그리고 결핵병 (Tuberculosis)에 한 실험을 수행하 는데, 이 때의 경험을 바탕

으로‘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의미의“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1873년에 캐나다인 의사 William Osler경이 독일로 가서 Virchow 박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

고, 캐나다로 돌아온 Osler경에 의해서 북미의“수의병리학”이 태동되었다. Osler경은 또한 어에

서 "one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 다 (Conrad 등, 2009).

수의학계에서는 20세기 후반 Calvin W. Schwabe 박사에 의하여 단일 의학의 개념이 재도입되었

다. 1984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수의학과 인류의 건강 (Veterinary Medicine and Human

Health)"에서 Schwabe 박사는“질병에 한 저항∙충분한 음식의 확보∙적절한 수준의 환경∙인

간의 가치를 최고로 치는 사회 등은 인간에게 필요한 원초적인 요구”라고 하면서, “인의 및 수의 분야

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생명체의 육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내면적

건강 상태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단일 의학적 접근이 인간-동물-환경

의 공유 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되새겨

보면, 인수공통전염병이 61%나 차지하고 있는 신종질병이 우리의 생활을 위협해오고 있는 현 국제

화 시 에 Schwabe 박사의 선구자적인 생각에 진실로 동감할 수 밖에 없다 (Conrad 등, 2009).

5  근거중심 수의학

Evidencebased veterinary medicine, EBVM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질병의 발생 양상이 변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숙주와 환경

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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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이론은 시 에 뒤쳐진 경우가 많으며, 한두명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한다면 비뚤어진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의견들은 여론의 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학문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가치있는 최신 정보를 지속

적으로 업데이트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21세기 초

부터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은 근거를 의학적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접근법인“근거중심 수의학,

EBVM”이 두되었다 (Pfeiffer, 2010).

인류 및 동물 등 모든 생명체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EBVM적 접근법에 한 교육 프로그

램이 최근 수년간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상∙목표∙세부 진행 사항 등은

Conrad 등 (2009), Hern- andez 등 (2009), Hird (2009), Kurtz와 Adams (2009)에 상세히 소

개되어 있다.

6  결론

수의역학은 국내외적으로 운 되는 동물위생 프로그램의 운 및 효율성 증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문이며, 자체적으로 고유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 모두의 전염병 감소에 막 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의역학이

그 공로에 한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 다는 서운함은 뒤로하고, 이제 수의역학자들은“마크로”

수준에서 운 되는 동물위생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예찰∙예방 전략∙ 응 계획 등에 하여 과학적으로 합당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법의 실행에 더 많이 투자하여야 한다. 그 동안 수의역학 관련

업무 중 상 적으로 많은 부분이 전염병 관리에 할당되었는데,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원한다면“

사성 질병”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 전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에 의한 새로운 양상의 질병 유

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의역학에게 주어진 사명도 완수해야 한다.

국제 최신 동향에서는“성장”과“과학적인 접근법”에 한 주위의 기 및 격려 등에 힙입어 수의

역학이 황금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의학자들이 수의역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

하여, 세계의 수의역학을 주도할 준비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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