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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estock epidemics, such as foot and mouth disease, are causing enormous economic losses due to their 
strong infectious power. Early detec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livestock is very important, but it is difficult to 
diagnose early in individual farms, and there are frequent cases of transmission through inter-farm movement 
such as veterinarians and feeding vehicles. In this study, we studied the technology that enables rapid diagnosis 
without veterinarian farm visits and prevents further spread by automatically monitoring the body temperature 
of livestock using ubiquitous-bas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e early stage of onset and 
sending it in real time. We have presented a technique for systematically managing livestock epidemics at the farm 
level, regional level, and national level by using the community mapping technique by using the remote medical 
treatment system linked to the automatically collected information. In this process, community mapping items for 
each step and stakeholders were derived for crowd sourcing based 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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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은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가축의 전염성 질병은 
조기 감지가 매우 중요하나, 개별 농가에서 조기 진단이 어렵고, 수의사나 사료 공급 차량 등의 농장간 이동을 통해
서 전파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병 초기단계에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
축의 체온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하여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수의사의 농장방문 없이 빠른 진단이 가능하고 추가 확
산을 방지하는 기술을 연구하였다. 자동으로 수집된 정보와 연계된 원격진료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장단위, 지역단
위, 국가단위에서 가축전염병을 커뮤니티 매핑 기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
에서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기술 적용을 위한 각 단계별, 주체별 커뮤니티 매핑 항목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 가축 전염병, 커뮤니티 매핑, 사용자 참여형 정보구축,  유비쿼터스 센서, 원격가축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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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에서 축산의 형태는 규모화, 기계화되어 있고, 축산현

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지역 및 국가단위의 통합성이 매
우 낮아 전염병 등의 질병이 확산되는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Chang, 2010). 
우리나라 축산 환경은 질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구제

역 발생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Kang and Choi, 
2012). 재난에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있는데,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

고, 회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

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
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

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
한 피해를 의미한다. 2010년 말과 2011년 초반에 발생한 구제

역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야기하고, 정부에서는 당시 발생 후 
한 달 만에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가축의 전염병

은 2018년도 9월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내용부터 
포함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2010-2011 구제역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 효과

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었고, 단순히 가축 질병의 차원

을 넘어서 전 사회적 재난으로 비등하면서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 논란, 발생 원인을 둘러싼 논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 
밀집 사육방식 문제, 무리한 살처분 과정에서 빚어진 인명 피
해, 대규모 매립에 따른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 가능성 등 숱한 
쟁점들을 낳았다(Kim, 2011).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의 질병은 전염성이 

강하여 농가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발
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발병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나, 실제 가축사육 현장에서는 외관상의 증상을 통하여 
감염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 초기에 발병에 대한 감지가 신속

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의사들의 농장간 이동으로 
인하여 병이 확산되는 사례도 있어, 사람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Kim, 2010).
현대 사회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

와 사회 전반이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
물, 사물과 사물 간에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
었다(Kim et al., 2016). ICT 기술을 통해 가축과 농장단위, 지
역 및 국가단위에서의 관리자와 실시간 만남을 구현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Koo et al., 2012), 가축이 필요로 하는 제반 환
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Drabek, 1991), 가축 건강관

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축산업의 경
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축산분야의 스마트 팜은 첨단 사양관리 중심으로 지능정

보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식량자급률의 하락·시설 대형화·해외 수입 
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Kim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팜에서도 공간정보에 대한 부
분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분포하는 
축산농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위치 및 수의사의 
이동경로, 감염병의 확산경로 등을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파
악하고 관리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있
어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ICT기술과 축산업을 융합하여 가축 건강모니

터링에 적용하면, 현재 우리 축산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공간정보를 같이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발생하는 메
르스나 COVID-19와 같은 감염병 사례에서와 같이 사용자 
참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가
축의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거대한 세계 시장에서 기술파급력을 확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Koo and Lee, 2016).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 발생 시에 초동 대처

를 효율적으로 하여 사람으로 인한 재난으로 확산되지 않도

록 유비쿼터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가축의 활동성, 체
온상태와 같은 건강 지표를 일정 주기를 통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축의 건강상태에 발열 등과 같
은 상황이 감지되면 커뮤니티 매핑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스마트 축산과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2.1 스마트 축산 

축산분야의 스마트 팜은 첨단 사양관리 중심으로 전업화, 
규모화 성숙단계에 따른 생산 기술 고도화를 위해 도입되었

는데, 축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이에 종사하

는 사람의 삶의 질은 여전히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육체적으로 고된 일들이 많아 관리의 자동화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Kim et al., 2019).  
스마트 팜은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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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 능력과 제어 능력을 중심으로 자율제어가 가능한 농
업(Seo, 2016), 정보통신기술을 온실과 축사 과수원 등에 접
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히 제
어할 수 있는 농장(Lee, 2016) 등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일반적

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최
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Choi 
and Chang, 2019). 
스마트 팜의 용어가 우리나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정부 주도로 시작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
업이 스마트기술 사업으로 전환되던 시점인 것으로 보여지는

데, 2006년에 시작된 U-Farm 사업이 창조경제정책의 일환으

로 ICT 융복합 및 확산사업으로 이어지다가 2013년 후반에 
정식으로 스마트 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Choi and Chang, 
2019).
국외 스마트 축산 기술은 개체별 모니터링을 통하여서 환

경제어 및 사양 관리를 수행하는데, 육우/낙농의 경우 국내에 
도입된 발정 탐지기 이외에 소에게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부착하여 분만탐지기도 상용화하여 사용되

고 있고, 또한 개체별 모니터링과 센싱으로 개체별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센싱 기술의 발달로 조절·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각 객체관리를 수행하고 있는데, 동
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사료 급이량의 조절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료의 낭비를 줄이고 있으며, 환경관리 및 개체의 
모니터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

로 발전하였고 동물의 행동 분석을 위해서 CCTV 및 광각카

메라, 마이크 등과 인공지능 분석을 통하여 사람이 장기간에 
걸친 동물의 행동과 소리를 관찰하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장 수의사의 편향적 관찰자 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이 급
격히 발전하고 있다(Kim et al., 2019).
해외의 스마트 축산 기술로 이탈리아에서 개발된 사물인

터넷 기반의 양돈개체관리 시스템에서는 RFID 인식기와 카
메라를 이용하여 돼지 개체별 성장과 복지 및 모니터링을 수
행하고 양돈 축사 내 동물행동탐지, 스마트 사료섭취행위 모
니터링, 농가 조기알림시스템이 있으며,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공동연구로는 돼지 발성음을 통하여 건강상태 및 복지수준

을 분석하고 질병 감염 등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어
린 돼지 등의 호흡기 질병 감염을 조기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있다(Lee, 2016). 
국내외 동향을 종합해 보면 주로 센싱 기술을 이용하여 개

별 농장 단위에서 개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을 감지

하여 이를 조절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 까지

는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상
황을 모니터링하고, 연계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간정보의 활
용은 거의 없었다.

2.2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서비스는 정보생산 비용의 절감 
및 공간정보 구축에 있어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존재하여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공
간정보를 생산하는 방식의 웹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6).
참여와 협업기반의 공간정보 웹서비스는 기존의 공급자 중

심의 공간정보 콘텐츠 생산 및 서비스 개발로 인하여 수반되

는 정보의 최신성 결여, 다양성의 한계, 활용성의 미비 등 공간

정보의 질적 가치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다(Choi et al., 2012).

Open Street Map, Ushahidi Platform, Google Maps 등과 
같이 참여와 협업기반의 공간정보 웹서비스들은 기존 공간정

보생산 및 활용양식의 파괴적 혁신을 제안하고, 서비스를 구
현하고자 하는 개별 개발자 또는 소규모 개발팀에 의해 시작

되었다(Choi et al., 2014).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에 대한 개념의 변천 과정을 보면 

초기의 PPGIS (Public Particip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서 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로 
발전되고, PPGIS의 또 다른 형태인 커뮤니티 매핑으로 전개

되고 있다.
PPGIS에서 Public Participation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참

여 혹은 시민참여, 국민참여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었

다.(Koh, 2006). 초기의 PPGIS는 주민이 공공정책에 참여하

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

데, 이른바 1세대 참여형 GIS라고 정의되는 PPGIS는 이후에 
Web2.0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2세대 PPGIS인 VGI로 개
선되었다(Choi, 2016). 2007년 Goodchild가 처음으로 개념

을 제시한 VGI는 자발적 참여 지리정보로 기존의 수동적인 
PPGIS와는 달리 사용자 자발적 참여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Oh, 2013). Goodchild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공간정

보 생산 및 활용 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한 전략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간정보의 생
산과 활용을 제안하였는데, 즉, 시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환
경에 대한 의미 있는 공간정보를 직접 인지하고, 자발적 참여

를 통하여 공간정보를 수집, 가공, 공유 및 재활용하여 공간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Cho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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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GIS에서 발전된 VGI로 부터 또 다른 형태로 커뮤니티 매
핑이 전개되었는데, 커뮤니티 매핑은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커뮤니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지도상

에 표출하는 매핑의 합성어로 위치기반의 온라인 지도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해당 이슈의 발생 위치와 내용, 사진들의 정보

를 제보하고, 이 내용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들을 지도상에 공
유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Kim, 2013).
최근 들어 커뮤니티 매핑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커뮤니티 매핑이 적용된 사례 중 가장 널
리 알려진 것으로는 2012년 미국 북동부에서 허리케인 샌디

가 발생한 당시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주유소 정보 제공이라 
할 수 있는데,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허리케인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단절되어 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 가
동을 위해 기름대란이 발생하였고 주유소의 운영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고교생 그룹(IMSOCIO)이 자발적으로 
968개 주유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지도위에 특
정 위치를 표시하여 주유소의 전력공급 상황과 기름 재고 상
황을 알려서, 미 에너지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는 이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적용하는 등 커뮤니티 매핑은 
큰 파급효과를 일으켰다(Innes, 2004).
국내에서도 커뮤니티 매핑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었을 당시 메르스 발생분포 및 전이지

도를 지도상에 표현한 Fig. 1의‘메르스 지도’(www.facebook.
com/mersmap), 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
도에 없는 서울 숲 이야기 커뮤니티매핑’, ‘서울 숲 맛지도’, ‘대
인예술시장 커뮤니티매핑’ (mapplerk2.com/ daein), ‘서촌 한옥 
커뮤니티 매핑’,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접근성 지도’등 다양한 분야로 커뮤니티 매핑을 추진하였는데

(커뮤니티 매핑센터, http://cmckorea.org). 이러한 커뮤니티 매
핑은 초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하

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Kwon et al., 2020)

Fig. 1. Mers map

국내에서는 최근 2월 이후 발생한 COVID-19에 대하여 
Fig. 2(a),(b)와 같이 확진자의 발생 규모, 이동경로 등을 나
타내는 커뮤니티 매핑이 보여 지고 있으며, EBS에서는 Fig.2 
(c),(d)와 같은 학교 주변의 확진자 들의 이동경로를 나타내는 
커뮤니티 맵을 제공하고 있다. 

(a)

(c)

(b)

(d)
Fig. 2. COVID-19 map

3. ICT를 활용한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웹과 스마트폰용 앱으로 개발

되었으며, 수의사와 농장간의 소통을 통하여 스마트 폰을 활
용하여 수의사의 농장 방문 없이 초기단계의 신속한 상황파

악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염병 발생 초기에 수의사가 농장 여러 곳을 방

문하면서, 전염병이 전파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농가 방문 없이, 초기 질병에 
대한 문진이 가능하여 수의사의 이동이 전염병 확산의 매개

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Koo 
and Lee, 2016).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영상 통화를 기반으

로 개발되었는데, 영상정보로는 소의 전반적인 상태, 눈동자, 
침을 흘리는지, 발굽의 상태는 어떤지 등의 일차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USB용 IR 체온계를 이용하여 가축의 체
온 정보를 수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Koo and 
Lee, 2016). Fig. 3은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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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ptual diagram of livestock health 
monitoring system

3.2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기능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웹시스템과 농장주가 활용하

는 앱과 수의사용 앱으로 구분된다.
웹시스템에서는 농장관리, 축사관리, 축사내에서의 개별 

그룹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관리의 기능이 
있으며, 축사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관리와 개별 가축에 
부착된 온도감지 센서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센서

관리 기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개발내용중에 개
별 가축에 대한 체온을 상시 측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수
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가축별로 많은 테스트 과정을 거쳐

서 개별 가축에 적합한 방식의 하우징을 선정하여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개별 가축에 대하여 측정된 체온에 대하

여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알람을 줄 수 있는 임계치와 알람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며, 가축에 대한 각 개체들에 정보를 웹시

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용 앱은 사용자에 따라서 농장주용 앱과 수의사

용 앱으로 구분되는데, 농장주용 앱은 개별 가축의 귀에 부착

된 RFID 태그를 읽어서 가축에 대한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수
정할 수 있는 기능과 가축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수의사에

게 원격진료를 요청하고, 측정된 체온 정보를 전송하며, 화상

으로 가축의 상태를 같이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능

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진료 완료후에는 진료이력에 대하

여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수의사용 스마트폰 앱에서는 진료요청이 들어온 농장에 대

하여 가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진료를 진행하며, 진료 완
료후에는 진료이력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은 가축정보관리를 위해 개발된 가축건강모니터

링 시스템의 웹 화면으로 가축의 축종, 가축의 성별, 가축 등
록번호 등의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는 화면(Fig. 4)과 등록(Fig. 
5)하는 화면,  수정(Fig. 6)하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Fig. 4. Livestock information inquiry

Table 1. Function of livestock health monitoring system

구분 기능

가축 건강모니터링 
웹시스템 

농장관리, 축사관리, 그룹관리, 사용자관리

환경관리(온도,습도, CO2), 센서관리

임계치 관리, 알람설정

개체관리 : 개체ID, 개체 이력정보, 행동습성, 활동성, 체온, 특이사항

농장주 앱
개체관리, 개체 이상유무 확인

원격진료 요청, 가축 체온정보, 진료이력 조회

수의사 앱
진료농장정보 관리, 진료대기현황

가축개체정보 조회, 진료이력 작성, 진료이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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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ivestock information registration

Fig. 6. Livestock information correction

Fig. 7과 Fig. 8은 웹 화면에서 농장정보를 관리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다.

Fig. 7. Farm information management

Fig. 8. Farm information modification

가축 건강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농장주가 가축의 기본적인 
신체사항을 점검하여 수의사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하면, 수의

사는 Fig. 9와 같은 가축의 활동성에 대한 상태와 Fig. 10과 
같은 가축의 체온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파
악한 다음 농장주와의 대화를 통하여 원격으로 진료를 진행

한다.

Fig. 9. Livestock activity monitoring

Fig. 10. Livestock body temperature monitoring

   

다음 그림은 농장주 앱 중 수의사와의 원격진료 요청을 위
한 화면이다. Fig.11은 농장주의 스마트폰에서 가축원격진료 
앱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화면으로 진료 대기 중인 농장에 대
한 상태정보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진료 대기하

는 농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Fig. 12
는 가축의 질병의 판단에 있어서 체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

기 때문에 농장주가 원격 진료를 요청하기 전 미리 연결한 
USB IR 체온계를 통하여 진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가축의 체
온을 측정하여 전송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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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artup screen of 
telemedicine app.

Fig. 12. Body temperature 
reading app. screen

다음 그림은 수의사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앱 중 원격 진
료 화면이다. 가축원격진료 앱을 실행하면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농장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초기화면에서 수의사가 
대기 중인 농장을 선택하여 원격진료를 시작하면서 농장에서 
원격진료를 요청한 해당 가축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조
회할 수 있다. Fig. 13은 수의사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진

료 앱의 화면으로 Fig. 13(a)는 화상 대화를 완료한 수의사가 
진료 이력을 작성하는 화면이다. Fig. 13(b)는 원격 진료 완료 
후의 화면이고 Fig. 13(c)는 원격진료가 완료된 이후에 작성된 
진료이력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화면으로 진료일자별로 진
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다.

커뮤니티 매핑 

주체
사용목적 항목 활용방안

농장주
단일 농장의 

개체들에 대한 관리

농장개요 농장명, 농장주소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개체의 관리에 활용가능하며, 

인근 농장에서 전염병 발생 시에 빠르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축사관리 축사ID

가축관리
가축ID, 성별, 가축종류, 

출생일, 등록일

가축특이사항 날짜, 특이사항, 활동성

날씨정보 날씨, 온도, 습도

원격진료
원격진료 필요, 
전염병 의심

수의사
각 농장의 가축에 대

한 현황 파악
가축질병관리

가축ID, 체온, 증상, 질병
유무 판단

농장의 개체들에 대한 질병 발생 
유무를 빠르게 판단하여, 전염병의 경우 
확산 되지 않도록 초기에 이동경로의 

차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
지역별 농장의 질병 

유무 파악
질병발생여부

관리
농장명, 질병개체수

지역별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지의 
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Table 2. Community mapping items by utilization subject

Fig. 13. Veterinarian's Telemedicine Screen
(creating/updating treatment history)

(a) (b) (c)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축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축의 체
온을 주기적으로 센싱 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에 수의사에게 
원격진료를 요청함으로써,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초
기 단계에 수의사와 농장주간에 빠른 진료가 가능하여 전염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 대처가 가능하며, 체온측정

에 있어서 접촉식 센싱 기술 외에 비접촉식 센싱 기술을 활용

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이 가능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다(Koo and Lee, 2016).

3.3 가축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 항목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개별 농장의 가축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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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사항, 축사에 대한 정보, 질병이 발생한 가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근 농장에서 전염병 발생 시에 빠르게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의사는 질병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개별 농장을 방문하

여 혹시 모를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장 
방문 시에도 사전에 가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상태를 파
악하고, 정부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에는 빠른 정보의 수집

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별로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지

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초기 대응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4. Location of farm

Fig. 15. Location of farm(satellite map) 

Fig. 16. Farm information registration 

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평상시에는 가축 건강모

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정 주기별로 가축의 체온을 측
정하여 가축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갑자기 발열이 된다든

지 하는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질병의 우려가 있으므로 빠르

게 상황을 파악하여 적기에 농장주가 대응 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COVID-19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람이나 가축이나 마
찬가지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유하여 확산 경로를 차단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축 건강모

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축을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 하다가, 발열 징후를 감지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는 커뮤니티 매핑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
유하여, 초기에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활용 주체별로 신속

하게 커뮤니티 매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Table. 2는 커
뮤니티 매핑의 주체가 되는 농장주나 수의사가 커뮤니티 매
핑 진행시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러

한 결과를 활용하여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
시한 것이다.
커뮤니티 매핑을 위한 정보입력은 커뮤니티 매핑 센터(대

표:임완수)의 Mappler를 기반으로 하여 구현하였다. Mappler
는 2006년부터 Google 지도 기반으로 커뮤니티 매핑을 위하

여 개발된 것으로 웹사이트와 앱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정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해외에서 적용된 사례로는 미
국에서 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한 재난시에 기름이 남아있는 
주유소의 위치, 장애인 접근성 지도, 뉴욕의 화장실 위치 등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2020년도에 마스크현

황 지도, 2015년도에 메르스 지도, 2016년도의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 당시 제작한 광화문 편의시설 지도, 2018년 평창올

림픽 당신 만든 평창 지역 장애인 접근성 지도 외에도 지자체

와 협업하여 다수의 커뮤니티 매핑에 활용되었다. 
Fig. 14와 Fig. 15는 농장의 위치를 커뮤니티 매핑 센터의 

Mappler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지도와 영상지도를 활용하여 
나타낸 것이고, Fig. 16은 농장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Fig. 
17은 농장의 정보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
는 화면이며, Fig. 18은 농장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시하는 화
면이다. Fig. 19는 가축에 대한 속성정보를 표의 형식으로 보
여주는 것이며, 원격진료 필요유무, 전염병 의심 유무에 대한 
속성을 보여준다.
농장주는 평상시에는 본인의 농장에 대한 단일 농장의 개

별 개체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는 농장



A Study on Community Mapping for ICT-Based Livestock Infectious Disease Response

255  

유비쿼터스 센싱 기술을 활용한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가축의 기본적 건강상

태인 체온이나, 활동성 등의 정보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평상시에 등록된 수의사와 원격진료를 통하여 감염병 의
심 유무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감염병 의심 유무를 판단한 결과를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

하여 농장주가 농장에 대한 기본정보와 개별 가축에 대한 기
본정보 및 가축의 체온과 활동성 정보 전염병 의심 유무 등의 
사항을 커뮤니티 맵에 정보를 올리면, 주변의 농장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받아서 가축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며, 중앙 정부에서는 감염병 의심상황 발생 시에 신
속하게 파악하여 대응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가축 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

외에도 평상시에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가축이 필요로 하는 
제반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가축의 체온 등의 신
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자에게 이상 발생 
유무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알람을 줌으로 인해서 가축의 건
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축의 건강상태를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어 이를 통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은 전 세계

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우수한 정도의 수준이며, 최근 우리 사
회의 감염병 대응에서도 이러한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
용이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술을 축산분야에 접목

하여, 축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반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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