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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금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및 영양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닭의 능력 검정은 가금류의 유전
적 능력을 평가하고 개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enry 
and Rothwell, 1995; Weigend and Romanov, 2001). 닭의 능
력 검정은 순계, 원종계, 종계, 실용계 등 여러 단계에서 수
행되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기준과 방법이 적용된다. 이러
한 검정은 닭 품종과 계통의 유지·보존 및 유전적으로 우수
한 개체 선발을 목표로 한다(Plata-Casado et al., 2023).
이러한배경에서 각국가들은 가금류의능력 검정 시스템

을 발전시켜왔다. 그중 한국의 가금 능력검정의 경우축산

법에 따라 시행되며, 난용종과 육용종에 따라 다양한 검정
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난용종 순계 검정은 주로 산란
율, 산란 수, 난중, 체중 등을 고려한 선발지수를 통해 이루
어진다. 육용종검정은생존율, 체중, 사료 소비량등을 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8). 이러한 검정 방법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시
행되고 있으며, 각국의 검정 기준과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가금류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Iwate Prefecture 
Law Collection, 2020; Anderson and Poudel, 2024). 본 연구
는 한국, 일본, 미국의 닭 능력 검정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금류 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의 가금 능력 검정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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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testing in poultry, including laying performance, growth rate, and health status, is crucial for breed 
improvement and maintenance. While there is little data related to the performance test for broilers, other Korean chicken 
breeds (layers), as well as Japanese and American layers, are actively tested.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chicken 
performance testing among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testing systems,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were 
compared, and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Korean chicken performance testing were investigated. Japan and the US have 
well-established, standardized performance testing systems with regular evaluations and detailed data analysis, leading to 
continuous and substantial breed improvement. Specifically, American layers undergo the North Carolina Layer Performance 
and Management Tests conducted by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while the Japanese laying hen performance test is 
conducted upon application from farmers and companies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prefecture's laws. Conversely, Korea 
lacks sufficient performance testing, which results in slower and less efficient breeding, falling short of the systematic approach 
and robust data management observed in Japan and the US. To improve Korean chicken performance testing,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standardized testing system similar to those in Japan and the US. Govern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are crucial for implementing regular testing and comprehensive data analysis, which will facilitate significant breed 
improvement. Enhancing Korean chicken performance testing will greatly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and ensure sustainable 
and long-term bree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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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관련 법규, 공식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을 통해 검정 방
법, 기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 비교하였고, 공통점과 차이점
을 도출한 후 최적의 가금류 능력 검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가금류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내
종계 능력 평가 기준을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가금 능력 검정 시스템

한국의 가금 능력 검정은 축산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실

시되고 있다(이하 제시된 내용은 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
품부 고시 제2018-63호, 2018.7.13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한국의 가금 능력 검정은 축산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실시

되고 있다. 검정은 크게 순계검정, 종계검정, 일반검정, 경제
능력검정으로 구분된다. 순계검정은 난용계와 육용계로 나
누어 진행되며, 난용종은 72주령까지, 육용종은 64주령까지
검정을 실시한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수정률, 부화율, 육
성기 생존율, 성계 생존율, 첫 산란일령, 체중, 산란수, 난중
등이있다. 종계검정은 육용종 종계를대상으로 64주령까지, 
토종 종계의 경우 80주령까지 진행된다. 경제능력검정은 산
란계와 육용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산란계의 경우 주요 평
가 항목으로 육성률, 성계 생존율, 성성숙일령, 산란율, 난
중, 사료요구율, 체중, 난질 등이 있다. 육용계의 경우 생존
율, 체중,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 생산지수 등을 조사한다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8).
한국의 가금 능력 검정 기준은 축산법 규정에 따라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

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

한다. 닭 육종 시스템에 사용되는 축군은 네 가지로 정리되
는데 1) 순계(Pure Line): 닭의 육종 또는 원종계(GPS)를 만
들기위해사육되는 닭, 고유의형질을보유한닭; 2) 원종계
(Grand Parent Stock): 종계(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닭; 3) 종계(Parent Stock): 원종계 계통간 교
배 등을 통해 실용계(CC)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4) 실용계(Commercial Chick): 종계에서 생산된 닭으로 분류
된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8).
각 분류에따른검정은 1) 순계검정: 닭의 품종 및계통을

유지․보존하고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와 가계를 선발하

기위하여실시하는검정; 2) 종계검정: 원종계및종계가가
지고 있는 자질과 경제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

정; 3) 일반검정: 축산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종계․품종
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외모를 확인하

는 것; 4) 경제능력검정: 종계에서 생산된 실용계의 생산능
력을 조사하기 위한 검정으로 정의된다(Korean Law Infor-
mation Center, 2018).
검정은 의무적으로 실시되는데, 축산법 시행 규칙제의 규

정에의한원종계및종계를도입한 자는매년경제능력검

정을 실시해야 한다. 종계 검사 신청은 종계의 20주령 이내
에 해야 하고, 종계의 유효기간은 부화일로부터 산란계는
72주령, 육용계는 64주령, 토종 종계는 80주령까지 유효하
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18).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2010년까지종계경제능력검정

을 수행해왔다. 산란계는 1966년부터, 육용계는 1969년부터
2010년까지 검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양계농장에 종
계 선발 지표를 제공하였다. 2015년부터는 해남군에 새로운
닭경제능력검정소를설립하여운영해오고있다(Choi, 2016).
종계일반검정은 1974년 통합 양계협회가 발족되면서 시

작되었고, 1985년농수산부고시로닭검정기준이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다(KPA, 2023). 축산법제7조에따라양계협회는
닭 검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연 3회 일반 검정을 수행하
고 있다. 검정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심사를 통해 품종, 암수
사육 비율, 사육수, 사양 방법 등을 확인한다(Kim, 2024).
현재 한국육계협회와 일부 육계 계열화업체는 종계 일반

검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980년대 이
후 국내 사육 품종이 외국계 회사들에 의해 점유되면서 국

내 육종산업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현재는 순계 대신 해외
에서 원종계를 수입하여 종계를 생산하는 상황이므로, 종계
일반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육
종사들은고유의 형질을 지닌 우수한 순계를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교배하여 다양한 원종계 및 종계를
생산하고 있다(Kim, 2024).

일본의 가금 능력 검정 시스템

일본의 가축 개량 증식은 가축 개량 증식법(1950년 법률
제209호)에 근거하여 5년마다 1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닭의 개량 증식 목표는 가축 개량 증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식량․농업․농촌 정책 심의회"의 자문을 통
해 정하고 있다(Hwang, 2023).
일본의가금능력검정은양계 진흥법에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종계업자 및 부화업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주로
산란계를 대상으로 하며, 초생 병아리 50마리로 시작하여
500일령까지 검정한다. 검정은 크게 전기성적(150일령까지)
과 후기성적(151일령부터 500일령까지)으로 나누어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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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육성률, 체중, 사료섭취량, 산란
수, 산란율, 난중, 사료요구율, 경제수지 등이 있다. 특히 일
본은 부화 성적(수정율, 중지율, 폐사율, 부화율, 입란 암컷
비율)을 세부적으로 조사하며, 난각의 강도와 두께도 측정
한다(Iwate Prefecture Law Collection, 2020).
각 현(県)내에 유통되고 있는 산란계의 능력을 조사하고, 

품종의 특성을 밝히며 개량 동향을 파악하여, 양계농가에게
는 품종 선택에, 종계장 및 부화장에게는 종계 선택에 도움
이 되도록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란의 유
통 형태가 정중량 팩에 의한 개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

에 대응한 경제성 평가도 실시하고 있다(Bulletin of the 
Gunma Animal Husbandry Experiment Station, 2020).
한국과유사하게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있는 실용계의대

부분은 해외에서 육종 개량된 계종에서 생산된 것이다. 일
본은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전염병이

발생하여 장기간에 걸쳐 종계 등의 수입 중지 조치가 이루

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닭의 개량 증식을 추진하고 종계를
생산하여계란 및 닭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Lee, 2022).
육용계의 경우,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2018년 기준 사료

요구율 1.73, 출하 체중 2,970 g, 출하일령 45일을 목표로 설
정하였다. 산란계에 대해서는 지역별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
하여 계란 무게 목표를 61—65 g 설정하였다(Lee, 2022).
일본은 2007년 종계 수입 중단 사태를 계기로 식량 안보

관점에서 "종계 공급 백업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원시 생식 세포(PGCs)의 보존 기술을 보급하여 일
본산 종계의 유전자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
한, 지역브랜드 확립을 위한 특징화 및 유전적다양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지역 닭 개량에도 힘쓰고 있다(Japan Seed-
ling Hatching Association, 2019).

미국의 가금 능력 검정 시스템

미국의 가금류 능력 검정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공
공 주도의 육용계 검정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많은 육용계
회사들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며 성장한 결과, 그들의 종
계 육종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는 많이 보이지만, 서로 비교
한 결과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산란계는 현재
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흔적들이 보인다.
산란계의 검정은 1911년 커네티컷과 미주리에서 시작된

표준 산란 콘테스트(Standard Egg Laying Contests)를 시작
으로 38년 동안 최소 23개의 표준 산란 검정이 통일된 규칙

하에 운영되어왔다(Platt, 1948). 1935년에는 전국 가금류 개
량 계획의 능력 기록 및 공로 등록프로그램이설립되어, 가
금류 육종가들의 자체 농장에서 검정이 이루어졌다. 이 프
로그램에서는 암탉을 선발하고 품종 특성을 확인하며, 1년
동안 트랩 네스트를 사용한 계란 생산을 기록하였다(Platt, 
1948).

1959년 노스캐롤라이나 피드몬트 연구소에서는 19개의
상업적 품종과 무작위로 교배된 대조군의 계란을 설정하여

미국에서 15번째 무작위 샘플 산란 검정을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까지 무작위 샘플 산란검정이미국과 캐나다
에 20개 이상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학교(NCSU)가 산란계의 비교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북미 지
역의 유일한 장소이다(Hunton, 2016).

NCSU의 The North Carolina Layer Performance and Mana-
gement Tests는 1958년부터시행되어 2024년현재 41번째검
정이진행중이다. 여러육종회사의약 10—20개의계통으로
검정을진행하며, 약 1만∼3만수의 병아리로검정을실시한
다. 산란 단계는 첫 번째 기간(17—69주), 환우 기간(69—73
주), 두 번째 기간(73—109주)로 나누어 분석되며, 산란에 대
한 형질은 산란개수, 일일 산란율 등이 포함된다. 난중에 관
련된형질은암탉의하루평균산란량(egg mass)과각기간의
평균난중이측정된다. 품질에관련된형질은 28일간격으로
이전 24시간 이내에 생산된 모든 계란을 검사하여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계란품질표준에따
라 등급을 매긴다(Anderson and Poudel, 2024).
성장에 관련된 형질도 수집되는데, 체중 측정과 증체율

분석, 환우 기간의 체중 감소율을 평가한다. 사료섭취량은
28일 간격으로 측정하여 일일 사료섭취량을 계산하고, 사료
요구율과 사료 비용을 산출한다. 폐사율은 매일 기록되며, 
주기별로 나타낸다(Anderson and Poudel, 2024). 
미국 가금 위생 발전 계획(NPIP)은 1955년에 가금류의

전염병을 찾기 위해 마이코플라스마 클래스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2005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모니터링을 시
작하였다. NPIP는 USDA의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
tion Service(APHIS) 지시에 따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각 주의 수의사 아래 주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관리
하고 홍보한다(NPIP, 2024).

국가별 가금 능력 검정 시스템 비교 분석

세 국가 모두 수정률, 부화율, 사료섭취량, 체중, 산란율, 
경제성 등의 기본적인 지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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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란 개수, 난중, 사료요구율, 폐사율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육성기 생존율과 성성숙일령을 중요하게 다루며, 

난질조사 시 난형, 난각색, 하우 유닛(HU), 난황색, 난각 두
께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일본에서는 부화 성적을 중지
율, 사망률, 입란 대비 암컷 비율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
고, 난각의 강도와 두께를 측정한다. 미국은 산란 단계를 세
분화하여 산란량(egg mass)을 측정하고, USDA 기준에 따른
계란 품질 검사를 실시하며, 환우 기간 동안의 체중 감소율
을 평가하는 등 독특한 지표를 활용한다.
각 국가의 가금 능력 검정 시스템은 해당 국가의 가금 산

업 특성과 시장 요구를 반영한다. 한국은 생존율과 성숙도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부화 과정과 난각 품질에 특
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장기적인 생산성과 표
준화된 품질 평가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가금 산업 발전 방향과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n(2023)은 한국 가금 육종의 발전 방안으로 우수한 육

종 소재 확보, 기술 인력의 확보, 정확한 개량 목표 설정과
육종 기술 확보 – 유전체 선발(genomic selection), 충분한
자본과 시설 규모, 국가의 정책적 투자 지원를 제시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검정 축군의 확보가 중요한데, 한국의 검정
축군은 1969년 6개, 1972년 15개, 1994년 14개, 2009년 3개
로 거의 소멸 단계에 있다.
한국의가금류능력검정시스템개선을위해참고할만한

사례로, 미국의 돼지 검정 시스템인 STAGES(Swine Testing 
and Genetic Evaluation System)를살펴볼수있다. STAGES에
서는 검정의 여러 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 STAGES 1에서는
축군내, 그룹내성장형질을분석하고, STAGES 2에서는축군
내 동기그룹 포함하여 일당증체량, 105 kg 도달일령, 등지방
두께 등을 검정 평가하고, STAGES 3에서는 축군 내 이유시
산자수, 생존자돈수, 21일령복체중등과같은번식형질을검
정하고, STAGES 4에서는 중앙 검정소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화, STAGES 5에서는다형질선발지수의개발, STAGES 6에
서는모든형질의축군간분석을실시해왔고, 현재의미국종
돈의 근간을 형성하였다(Stewart et al., 1991). 공정하고 객관
적인검정기준을확립하고, 충분한자본과시설규모를확충
하여 한국 고유의 유전자원을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

결론 및 고찰

한국의 닭 능력검정 시스템은 현재 여러 개선의 기회를

마주하고있다. 한국, 일본, 미국의 가금 능력검정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각국은 고유의 지표와 방법론을 통해 가금류
의 품질과 생산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육성기 생존율
과 성성숙일령을 중점으로 세밀한 난질 조사를 실시하며, 
일본은 부화 성적과 난각의 강도 및 두께를 중요시한다. 미
국은 산란 단계를 세분화하고 USDA 기준에 따른 계란 품
질 검사와 환우 기간 동안의 체중 감소율 평가 등을 포함한

독특한 지표를 활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닭능력검정 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2010년 경기도 안성의 닭능력검정소가
매각된 이후 전라남도 해남군에 새로운 검정소 부지가 확정

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검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Kim, 2024). 
또한, 한국육계협회와 양계협회 간의 의견차이는 종계검

정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육
계협회는 종계검정확인서가 단순히 원종계사의 계통보증서

를 옮겨 적는 수준에 불과하며, 1세대만 사용되고 폐기되는
종계의 경우 능력 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계협회는 종계검정을 생략하는 것이 법적․제도적 신뢰

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종계검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Kim, 2024). 
결론적으로, 한국의 닭 능력검정 시스템이보다 체계적이

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과 함

께 실효성 있는 검정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
해 종계의 품질 평가와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가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개선이 산업 발
전에 기여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적 요

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의가금류능력검정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능력검정 시스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모두수정
률, 부화율, 사료섭취량, 체중, 산란율, 경제성등의기본적인
지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산업적 요구와
소비자선호도에따라특화된평가항목과검정기간을설정

하고있다. 한국은육성기생존율과성성숙일령에중점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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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본은 부화 성적과 난각 품질을 중요시하며, 미국은 장
기적인 생산성과 표준화된 품질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미국의 North Carolina Layer Performance and Mana-

gement Tests와일본의 Iwate Prefecture 법에의한산란계검
정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품

종 개량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 토종닭 검정 시스템에
필요한요소들이다. 한국의경우검정시스템의체계화와표
준화가부족하여검정의실효성이떨어지고있으며, 이는종
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닭의 능력 검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일본과 미국과 같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검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인 검정과 종
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품종 개량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 닭, 능력검정, 한국,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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