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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사료내 Bacillus subtilis의 첨가가 성장 면역세포 변화, ,

분내 암모니아태질소 함량 및 도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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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Bacillus subtilis on growth

performance, nutrient digestibility, immunological cells change, fecal noxious gas and carcass meat quality

characteristics in finishing pigs. The dietary treatments were 1) CON(basal diet), 2) BS0.1 (basal diet +

0.1% Bacillus subtilis) and 3) BS0.2(basal diet + 0.2% Bacillus subtilis). Sixty crossbred (Landrace ×

Yorkshire × Duroc) pigs (89.5 ± 0.11kg average initial body weight) were used in a 42 days growth trial.

The pigs were assigned to the treatments according to body weight and each treatment had 5 replicates of

4 pigs per pen in a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Through the entire experimental period, average

daily gain (ADG) and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s. Pigs fed BS0.1 diet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gain/feed compared to pigs fed CON and

BS0.2 diets (P<0.05). Also, dry matter(DM) and nitrogen (N) digestibilities were greater in the pigs fed

BS0.1 diet than those fed CON diet (P<0.05).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cal NH3-N

concentration among the treatments. In blood assay for immunological cells change investigations, red

blood cells(RBC) counts increased in the pigs fed BS0.2 diet compared to pigs fed CON and BS0.1 die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cass pH, drip loss, marbling and firmness. However, sensual

color and a*(redness) value of meat in the pigs fed BS0.2 diet were higher than in pigs fed CON diet

(P<0.05). Therefore, this experiment suggested that Bacillus subtilis supplementation could improve nutrient

digestibility, RBC counts and carcass meat color of pigs.

(Key words：Bacillus subtilis, Growth, Immonological cells change, Carcass meat quality characteristics,

Pigs)

서 론.Ⅰ

항생제는 년대 이후부터 양돈사료에서1950

질병치료 및 성장촉진제로서 폭넓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육제품 내의 항생제 잔류와 함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관심이 고
조되면서 동물 사료 첨가용 항생(Kunin, 1993)

제 사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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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생산비 절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돈 산업에서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Vanbelle,

이러한 항생제 대체물질 중 하나로 기관1989),

이나 조직에 축적되지 않고 병원성 미생물에,

내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가축의 생산성 개선,

을 목적으로 생균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과 등(Chiang Hsieh, 1995; Mathew ,

박 등1998; , 2003).

생균제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유도하여 병
원성 대장균을 감소시키며 등 살아(Hill , 1970),

있는 미생물 사료 첨가제로서 유익한 미생물의
장내 우점을 유도하여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
고 정장작용을 통해 동물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Fuller, 1989).

돼지 사료내 생균제 사료첨가 급여효과에 대
한 연구를 보면 자돈에서 생균제의 첨가가 설,

사 발생을 감소시키고 사료효율 및 성장율을,

개선하였다고 알려져 있다한 등 민 등( , 1982; ,

육성 비1992; Mordenti, 1986; Pollman, 1986). －

육돈에서 사료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증
체량과 사료요구율에는 유의한 개선 효과가 있
었다고 보고하였으며노 등 전 등( , 1995; , 1996)

면역능력을 향상시켜 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등(Kato , 1983; Fuller, 1989).

홍 등 은 비육돈에 있어 생균제의 첨가가(2002)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농도 및 휘발성 지방산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양 등,

은 생균제의 첨가는 돼지 도체등급 향상(1998)

과 돼지고기의 육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돼지 사료 내 생균제의 사용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영양학적 및 생리학
적으로 역할이 보고되어 왔으며 안전한 육제,

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축산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생균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
은 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 사료 내 혼
합 생균제에 대한 연구는 수없이 보고되었다

등 등 류 등(Pollman , 1980; Xuan , 2001). (1999)

은 Bacillus subtilis가 산란율과 사료요구율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와Saartchit Sullivan(1990)

은 Bacillus subtilis가 위와 장내 미생물들에게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육돈 시기에,

Bacillus subtilis를 첨가하여 성장 면역세포 변,

화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및 도체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Ⅱ

시험동물 및 시험설계1.

원 교잡종3 (Landrace × Yorkshire × 비Duroc)

육돈 두 거세돈 두 를 공시하였고 시험개60 ( 60 )

시시의 체중은 89.5 ± 0.11 이었으며 사양시kg

험은 일간 실시하였다 시험설계는 옥수수42 .

대두박 위주의 사료로서 의 영양NRC(1998)－

소 요구량에 따라 처리한 대조구(CON :기초
사료 대조구 사료내), Bacillus subtilis 제제를
각각 와0.1% (BS0.1) 0.2% 첨가한 구(BS0.2)

로 개 처리를 하여 처리당 반복 반복당3 5 , 4

마리씩 완전임의 배치하였다 본 사양시험에.

사용한 제제 내BS Bacillus subtilis의 농도는
1.4 × 10

9 이었다cfu/g .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2.

기초사료는 옥수수 대두박 위주의 사료로서－

3,350 대사에너지 의 조단백질kcal /kg, 14.00% ,

의 라이신 의 메치오닌 의0.70% , 0.23% , 0.60%

칼슘과 의 인을 함유하였다 각0.50% (Table 1).

각의 돈방 크기는 1.8 × 이었으며 시험사1.8m ,

료는 가루사료의 형태로 자유채식토록 하였으
며 물은 자동급수기를 이용하여 자유로이 먹,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체중 및 사료 섭취량은.

시험종료시에 측정하여 일당증체량 일당사료,

섭취량 사료효율을 계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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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소화율 측정3.

영양소 소화율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종료 7

일전에 표시물로서 산화크롬 (Cr2O3을 첨) 0.2%

가하였다 크롬이 첨가된 시험사료 급여 일. 5

후 항문 마사지법으로 분을 채취한 후 의, 60℃

건조기에 시간 건조시킨 후 로 분72 Willey mill

쇄 분석에 이용하였다 사료의 일반성분과 표, .

시물로 혼합된 은 에 의해 분석Cr AOAC(1995)

하였다.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농도 측정4.

시험종료시 각 처리구에서 동일한 시간동안
배설된 분을 임의 선발된 마리로부터 채취한10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시켜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농도 측정.

은 와 의 방법에 따라 실Chaney Marbach (1962)

시하였다.
혈액 분석5.

Table 1.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 % CON BS0.1
1)

BS0.2
1)

Corn 61.58 61.48 61.38

Soybean meal 13.56 13.56 13.56

Wheat grain 10.00 10.00 10.00

Animal fat 3.36 3.36 3.36

Rice bran 3.00 3.00 3.00

Molasses 2.50 2.50 2.50

Lupin, seeds 2.00 2.00 2.00

Rapeseed meal 2.00 2.00 2.00

Tricalcium phosphate 0.79 0.79 0.79

Limestone 0.63 0.63 0.63

Salt 0.25 0.25 0.25

Vitamin/mineral premix
2)

0.22 0.22 0.22

Bacillus subtilis － 0.10 0.20

L-lysine HCL 0.06 0.06 0.06

Antioxidant (Ethoxyquin 25%) 0.05 0.05 0.05

Chemical composition
3)

Metabolizable energy (kcal/kg) 3,350

Crude protein (%) 14.00

Lysine (%) 0.70

Methionine (%) 0.28

Calcium (%) 0.60

Phosphorus (%) 0.50

1)
Abbreviated BS0.1, added 0.1% of Bacillus subtilis ; BS0.2, added 0.2% of Bacillus subtilis.

2)
Provided per kg of complex diet: 20,000 IU of vitamin A; 4,000 IU of vitamin D3 80 IU of vitamin E; 16

mg of vitamin K3 4 mg of thiamin; 20 mg of rivoflavin; 6 mg of pyridoxine; 0.08 mg of vitamin B12 120 mg

of niacin; 50 mg of Ca-pantothenate; 2 mg of folic acid; 0.08 mg of biotin; 70 mg Fe; 0.4 mg of Co; 0.15

mg of Se and 0.5 mg of I.
3)
Calcula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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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채취는 각 처리당 마리를 임의 선발하8

여 개시와 종료시에 각각 경정맥(Jugular vein)
에서 K3EDTA Vacuum tube(Becton Dickinson

를 이용Vacutainer Systems, Franklin Lakes, NJ)

하여 혈액을 2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자동ml ,

혈액분석기 를 이용하(ADVID 120, Bayer, USA)

여 및 를 조사하였다WBC, RBC Lymphocyte .

또한 혈청 생화학적 검사는 시험개시 및 종료
시에 경정맥에서vacuum tube(Becton Dickinson

를 이용Vacutainer Systems, Franklin Lakes NJ)

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에서 로5mL 4 2,000g℃

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석에 이용하였30

다 및 은 각각. Total protein albumin Biuret

와 방법으로 자method BCG(Brom Cresol Green)

동생화학분석기 를 이용하(HITACHI 747, Japan)

여 분석하였다.

도체특성6.

공시재료(1)

시험에 사용된 돈육은 도살 후 냉장고에4℃

시간 저장 후 각 처리구별로 임의로 두씩24 , 10

을 선별하여 반도체 등심 부위(M. longissimus
dorsi 를 분할 정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육의(2) pH

육의 값은 도살 후 각 처리당 개의 시pH 10

료를 를 사용하여 측pH meter(Istek, Model 77p)

정하였다.

육즙 손실(3)

시료를 두께의 일정한 모양으로 정형한2cm

후 에 넣어 냉장실에서 일polyethylene bag 4 7℃

간 보관하면서 일 일 일 후 발생되는 감량3 , 5 , 7

을 측정하였다.

육색(4)

육색은 Chromo meter(Model CR-210, Minolta

를 사용하여 동일한 시료를Co. LTD. Japan) 4

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때 표준색판은,

으로 하였다L*=89.2, a*=0.921, b*=0.783 .

관능검사(5)

관능검사는 명의 관능검사요원을 구성하여5

수행하였다 신선육은 육색 조직감. (color:1~5),

및 근내지방도 는(firmness:1~5) (marbling: 1~5)

의 기준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NPPC)

안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도체등급(6)

도체등급의 측정은 충남 천안시 소재 도축장
에서 각 처리구마다 도달시 도축탕115~120kg (

박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소 소속 등급사에 의)

해 수행하였다.

통계처리7.

모든 자료는 의SAS(1996) General Linear

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Model Procedure

였고 유의성이 있을 경우, Ducan's multiple

로 처리 평균간의 차이range test(Duncan, 1955)

를 에서 검정하였다P<0.05 .

결과 및 고찰.Ⅲ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효율1. ,

Bacillus subtilis 첨가에 따른 사양성적은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 주 동안Table 2 . 0~3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사료효율은 처리구가 대. BS0.1

조구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BS0.2

높게 나타났다 시험 주 동안 증체량과 사. 4~6

료효율은 처리구가 대조구와 처리BS0.1 BS0.2

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
료섭취량은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BS0.1

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 시험기간 동안.

일당 증체량은 처리구가 증가하는 경향BS0.1



Cho et al. ; Bacillus subtilis for Finishing Pigs

－ －941

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사료효율
에서는 처리구가 대조구와 처리구BS0.1 BS0.2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주. 4~6

동안의 사양시험 결과 처리구가 증체량BS0.1

과 사료효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사료 내 생
균제 첨가수준이 증가 할수록 일당증체량이 더
욱 개선된다는 보고길 등 와 상이한 결( , 2004)

과를 나타났다 전 기간 주의 사양시험 결. (0~6 )

과는 Lactobacillus를 위주로 하는 제probiotics

제를 육성 비육돈에 첨가하여 급여한 경우 일－

당증체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향상되나 유
의성은 없었다는 보고노 등 와 비육돈( , 1995)

사료 내 Bacillus subtilis를 함유한 혼합 생균제
를 와 를 첨가한 처리구에서 생산성0.05% 0.2%

에 유익한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 등(Park ,

와 비교된다2005) .

2. 영양소 소화율 및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Bacillus subtilis 첨가에 따른 영양소 소화율
및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은 에서Table 3

보는 바와 같다 처리구가 대조구와 비. BS0.1

교하여 건물 및 질소 소화율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의 함량은.

처리구가 낮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BS0.2

었다 일반적으로 생균제의 첨가는 생균제의. ,

정장작용에 의해 장관내 가 저하되어 유해pH

균 생성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안정적인 정착
등 으로 사료의 기호성이 증(Underdahl , 1982)

진 장관내 유익한 효소가 생산되어 영양소 소,

화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암모니아.

는 장관내로 분비되는 요소가 요소분해 효소에
의해 암모니아로 분해되며 이러(Wrong, 1981),

한 암모니아는 가축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 과 와 암모니아 가(Lin Visek, 1991)

스는 가축성장을 감소 및 호흡기 질병을 일으
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과(Headon Walsh,

홍 등 은 비육돈 사료내 복합생균1994). (2002)

제의 첨가가 영양소 소화율을 향상시키고 분내

Table 2. Effect of dietary Bacillus subtilis supplementation on growth performance in

finishing pigs
1)

CON BS0.1
2)

BS0.2
2)

SE
3)

0~3 weeks

ADG
4)
(g) 649 654 641 32

ADFI
4)
(g) 2,083 1,983 2,086 44

Gain/feed 0.312
b

0.329
a

0.307
c

0.02

4~6 weeks

ADG (g) 639
b

754
a

645
b

26

ADFI (g) 2,235
b

2,306
a

2,259
ab

22

Gain/feed 0.286
b

0.327
a

0.286
b

0.03

Overall

ADG (g) 645 698 643 15

ADFI (g) 2,155 2,145 2,172 32

Gain/feed 0.299
b

0.325
a

0.296
b

0.02

1)
Sixty pigs with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89.5 ± 0.11 kg (SD).

2)
Abbreviated BS0.1, added 0.1% of Bacillus subtilis ; BS0.2, added 0.2% of Bacillus subtilis.

3)
Pooled standard error.

4)
ADG, average daily gain; ADFI, average daily feed intake.

abc
Means in the same rowwith different superscripts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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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
였는데 본 시험에서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Bacillus subtilis 첨가량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면역세포 변화3.

Bacillus subtilis 첨가에 따른 혈액 내 단백질
변화는 에서 보는 바와 같다Table 4 . Total

및 의 증가량protein, albumin, WBC lymphocyte

Table 3. Effect of dietary Bacillus subtilis supplementation on nutrient digestibility and fecal

NH3-N concentration in finishing pigs
1)

Item, % CON BS0.1
2)

BS0.2
2)

SE
3)

Dry matter 65.99
b

74.71
a

71.45
ab

1.90

Nitrogen 67.00
b

74.99
a

71.36
ab

1.79

NH3-N(ppm) 565 520 475 43

1)
Sixty pigs with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89.5±0.11 kg (SD).

2)
Abbreviated BS0.1, added 0.1% of Bacillus subtilis ; BS0.2, added 0.2% of Bacillus subtilis.

3)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with different superscripts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Table 4. Effect of dietary Bacillus subtilis supplementation on change in blood biochemical

profiles in finishing pigs
1)

Item CON BS0.1
2)

BS0.2
2)

SE
3)

Total protein (g/dl)

0 days 7.86 7.96 7.90 0.13

42 days 7.88 7.84 7.71 0.21

Difference 0.02 0.12－ 0.2－ 0.18

Albumin (g/dl)

0 days 3.70 3.54 3.78 0.10

42 days 3.92 3.74 4.00 0.11

Difference 0.22 0.20 0.24 0.10

RBC, x10
6
/mm

0 days 6.16 5.87 5.88 0.22

42 days 6.34
ab

5.75
b

6.54
a

0.21

Difference 0.17
ab

0.11－ b
0.65

a
0.20

WBC, x10
6
/mm

0 days 17.79 16.81 14.15 1.93

42 days 17.10
a

13.75
b

14.28
ab

0.99

Difference 0.69－ 3.05－ 0.13 1.42

Lymphocyte (%)

0 days 45.40
b

47.80
b

58.80
a

2.94

42 days 47.20 41.00 52.80 4.60

Difference 1.80 6.80－ 6.00－ 6.37

1)
Sixty pigs with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89.5±0.11 kg (SD).

2)
Abbreviated BS0.1, added 0.1% of Bacillus subtilis ; BS0.2, added 0.2% of Bacillus subtilis.

3)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with different superscripts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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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적혈구 수의 증가량은 전 처리구에서. BS0.2

처리구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등. Kluber

은 생균제의 자돈사료 첨가는 혈액 내 면(1985)

역세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길 등 은 돼지에서 지속적인 생균제 첨가(2004)

가 혈액 내 백혈구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고 보고는 본 시험의 백혈구 증가량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등 은. Tortuero (1995)

Lactobacillus 와spp. Steptococcus 의 혼합 생spp.

균제는 자돈의 면역세포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으나 본 시험에서는 생균제의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생균제의 첨가는 비육돈보다 어린.

자돈에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여
과 본 시험의 결과에서(Jonsson Conway, 1992)

도 처리구에서 적혈구 수가 유의적으로BS0.2

높았으나 및Total protein, WBC, lymphocyte

의 함량에서는 생균제의 효과를 찾을albumin

수 없었다 적혈구 수의 유의적인 증가는 성별. ,

환경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계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도체 특성4.

Bacillus subtilis 첨가에 따른 도체 특성은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명도를 나타내는Table 5 .

값과 황색도를 나타내는 값에서 처리구간L* b*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적색도를 나타내.

는 값은a* bacillus subtilis 첨가수준에 따라 증
가하였고 처리구가 가장 높았다 처리구BS0.2 .

별 등급 출현율은 와A BS0.2(60%), BS0.1(55%)

순으로 나타났으며 및 등급의CON(20%) A B

출현율은 BS0.1(100%), BS0.2(100%), CON(75%)

로 나타났다 도살 후 육의 육즙손실 근내. pH, ,

Table 5. Effect of dietary Bacillus subtilis supplementation on carcass meat quality

characteristics in finishing pigs
1)

CON BS0.1
2)

BS0.2
2)

SE
3)

Meat color

Lightness (L
*
) 39.74 41.53 42.38 2.27

Redness (a
*
) 8.80

b
9.48

ab
11.77

a
0.97

Yellowness (b
*
) 3.38 3.3 4.13 0.73

Carcass grade(%)

A 20 55 60 －

B 55 45 40 －

C 15 － － －

D 10 － － －

Sensory evaluation

Color 2.41
b

2.70
ab

2.80
a

0.11

Tenderness 2.39 2.5 2.62 0.11

Marbling 2.25 2.32 2.39 0.10

Drip loss(%)

3 Days 11.69 9.67 8.87 0.97

5 Days 13.70 11.43 11.47 0.93

7 Days 15.47 13.59 13.16 0.95

Meat pH 5.54 5.48 5.49 0.05

1)
Sixty pigs with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89.5±0.11 kg (SD).

2)
Abbreviated BS0.1, added 0.1% of Bacillus subtilis ; BS0.2, added 0.2% of Bacillus subtilis.

3)
Pooled standard error.

ab
Means in the same rowwith different superscripts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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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및 경도에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육색에서는 처리구, BS0.2

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양 등 이 생균제제의 첨가(1998)

는 돼지의 도체등급 향상시키고 육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

육색에 있어서는 bacillus subtilis를 함유한 혼합
생균제의 첨가구가 대조구보다 값이L*, a*, b*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는 보고 등 와 상이한 결과이다(Park , 2005) .

등 은 비육돈 사료 내Park (2005) Bacillus subtilis

를 함유한 혼합 생균제를 급여한 시험에서 돈
육의 및 육즙손실은 생균제 급여구와 대조pH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본
시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육질의 평가는 육즙.

삼출 육색 조직감 및 근내 지방도에 의해 결, ,

정된다 이러한 특성들 가운데 소비자들은 육.

색을 식육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시 하
고 있다 양 등 은 육성 비육돈 사료에. (1998) 4－

가지 종류의 생균제를 급여하여 돈육의 외관을
검사한 결과 대조구와 비교하여 생균제 첨가구
가 육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생균제의
사료첨가는 돈육의 육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
고와 본 시험의 Bacillus subtilis 첨가 수준에 따
라 육색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유사하였다 본.
시험결과 적색도의 증가는 관능검사 결과와 일
치하는 경향을 보여 사료내 생균제의 첨가는
육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돼지 사료 내 생균제 첨가가 육색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바 계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요 약.Ⅳ

본 연구의 목적은 Bacillus subtilis의 첨가에
의한 비육돈에 있어 성장능력 면역세포 변화, ,

분내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 및 도체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원. 3

교잡종(Landrace × Yorkshire × 비육돈Duroc) 60

두를 공시하였으며 시험개시시의 체중은 89.5±

이었고 일간 실시하였다 처리는 대조0.11kg 42 .

구 대조구 사료에, Bacillus subtilis를 0.1%

과 첨가구로 개 처리를 하(BS0.1) 0.2%(BS0.2) 3

여 처리당 반복 반복당 마리씩 완전임의 배5 , 4

치하였다 시험 주 동안 증체량과 사료섭취. 0~3

량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사.
료효율은 처리구가 대조구와 처리BS0.1 BS0.2

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
험 주 동안 증체량과 사료효율은 처4~6 BS0.1

리구가 대조구와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BS0.2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료섭취량은 BS0.1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전 시험기간 동안 일당 증체량은.

처리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BS0.1

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사료효율에서는, BS0.1

처리구가 대조구와 처리구보다 유의적으BS0.2

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영양소 소화율에서는.

처리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건물 및 질BS0.1

소 소화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암모니
아태 질소의 함량은 처리구가 낮았지만BS0.2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otal protein, albumin,
및 의 증가량은 처리구간에 유WBC lymphocyte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혈구 수의 증.

가량은 전 처리구에서 처리구가 가장 높BS0.2

은 결과를 보였다 도살 후 육의 육즙손실. pH, ,

근내지방도 및 경도에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육색에서는 처BS0.2

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육색에서는 적색도를 나타내는 값은a* bacillus

subtilis 첨가수준에 따라 증가하였고 처BS0.2

리구가 가장 높았다 처리구별 등급 출현율은. A

와 순으로BS0.2(60%), BS0.1(55%) CON(20%)

나타났으며 및 등급의 출현율은A B BS0.1

로 나타났다(100%), BS0.2(100%), CON(75%) .

결론적으로 비육돈 사료내 bacillus subtilis의 첨
가는 영양소 소화율의 향상 적혈구 수의 증가, ,

육색 및 도체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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