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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crude protein requirements for maintenance (CPm) of 
growing Hanwoo steers. Eighteen Hanwoo steers (173.7 kg) were allocated randomly to diets with three 
levels of crude protein in the concentrate by replacing ground corn with corn gluten meal: 0% (LCP), 
7.2% (MCP) and 14.2% (HCP), respectively. Hanwoo steers in each treatment were fed diets containing 
rice straw (20%) and concentrates (80%). CP intake was 5.5, 7.8 and 10.7 g/BW0.75 for LCP, MCP and 
HCP, respectively. Protein balance was 0.05, 2.36 and 4.07 g/BW0.75 for LCP, MCP and HCP, 
respectively. Intercept of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CP intake and retained CP indicated that CPm 
was 5.56 g/BW0.75. The estimate of CPm adopted by Korean Feeding Standard (2002) was almost 20% 
higher than that adopted by Japanese Feeding Standard for Beef Cattle (2000); this would need to be 
verified with more feeding trial data set including protein requirements for growth.
(Key words : Crude protein requirements, Hanwoo steers, Maintenance, Protein balance, Standard feeding)

. 서    론

  에너지 및 단백질 요구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지(maintenance)에 필요한 요구량 실험
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가축이 섭취한 영양소
는 생산활동과 기본적인 생명현상의 유지를 위
해 사용된다. 체중의 증감 없이 생명현상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양소를 유지요구량
이라 하고, 그 이상의 영양소 공급에 의해 생
산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가축에게 공급되는 영
양소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서는 유지요구량
을 알아야 한다(Kim 등, 2004). 

  유지 단백질 요구량을 결정하는 실험법은 요인
법(factorial method), 질소균형법(nitrogen balance)
과 사양실험법이 있다. NRC(1984)와 일본 육우
사양표준( , 2000)에서는 
요인법으로 유지 단백질 요구량을 제시하고 있
다. 즉, 대사성 분질소(metabolic fecal nitrogen), 
내인성 뇨질소(endogenous urinary nitrogen), 
scurf nitrogen 손실량을 더하여 유지 단백질 요
구량을 나타내지만, 측정치가 비교적 높게 나
타난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INRA(1988)는 
질소균형법에 기초해서 3.25 g MP/SBW0.75을 이
용하고 있지만, NRC 육우편(2000)은 질소균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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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gredient composition and crude protein contents of the experimental concentrate1)

   Dietary protein content Low protein 
(LCP)

Medium protein
(MCP)

High protein
(HCP)

Ingredient (% as fed basis)       
  Ground corn grain 72.7 65.5 58.5
  Corn gluten meal  7.2 14.2
  Beet pulp 25.1 25.1 25.1
  Limestone  1.6  1.6  1.6
  Salt  0.4  0.4  0.4
  Vitamin mix2)  0.2  0.2  0.2

Crude protein (% DM)  9.8 14.0 18.9
1) Values represnts as fed basis. 
2) Contain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 Vitamin A, 2,650,000 IU; Vitamin D3, 530,000 IU; Vitamin E, 1,050 

IU; Niacin, 10,000 mg; Mn, 4,400 mg; Zn, 4,400 mg; Fe, 13,200 mg; Cu, 2,200 mg; I, 440 mg; Co, 440 mg; 
B.H.T, 10,000 mg.

다는 동물의 성장에 기초한 사양실험(Wilkerson 등, 
1993)에서 얻은 유지 대사단백질 3.8 g MP/BW0.75

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질소균형법에 의한 
Susmel 등(1993)의 실험에서도 3.8 g MP/BW0.75

을 보여주고 있고, 조단백질(CP) 요구량으로는 
5.83 g/BW0.75 이었다. 
  국내에서의 한우 실험결과는 아주 적다. 탁 
등(1983)은 300 400 kg의 공시축에게 유지 수
준의 사료를 급여한 대사시험과 그 후 실시한 
절식대사 시험에서 한우 성빈우의 유지 CP 요
구량은 4.85 g/BW0.75 이었고, 정 등(1992)은 한
우 육성빈우를 공시하여 150 kg에서 350 kg까지 
50 kg 간격으로 4회의 질소균형 실험으로 유지 
CP 요구량 6.1 g/BW0.75을 보고하였다. 한우 경
산우를 공시한 강 등(1992a,b )의 사양실험에서는 
비유시와 임신시의 유지 CP 요구량은 각각 
7.43 g/BW0.75과 6.44 g/BW0.75 이었다. 한우 비거
세우의 유지 CP 요구량은 이(1991)의 실험결과
에서 4.6 g/BW0.75으로 보고되었고, 한국표준가
축 사료급여기준(농촌진흥청, 1992)에서 한우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의 차이는 물론 암소 실험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필요조건인 한우 거세우의 유지 단백질 요구량
에 관한 실험은 보고된 바 없었다. 한우 사양
표준(농림부, 2002)에서는 한우 거세우의 유지 

에너지 요구량은 김 등(2004)의 연구에서 얻어
진 113.6 kg/BW0.75을 채택하고 있고, 유지 단백
질 요구량은 본 실험의 결과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험결과의 보고와 함께 
한우 사양표준(농림부, 2002)의 개정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평균체중 173.7 ± 26.3 kg의 한우 거세우 18두
를 공시하여 3수준의 단백질을 급여하였다. 대
사실험장치 6기를 이용하여 각 단백질 수준별 
2두씩 총 6두의 실험을 3회 실시하였다, 대사
실험장치의 개체별 면적은 127cm × 250 cm 이
었다. 급여사료의 조단백질(CP) 수준을 조절하
기 위하여 분쇄옥수수를 corn gluten meal(CGM)
로 0%(저단백구: LCP), 7.2%(중단백구: MCP)와 
14.2%(고단백구: HCP) 대체하였고, 각 배합사
료의 CP 함량은 건물(DM)당 9.8, 14.0과 18.9%
이었다. 급여 볏짚의 평균 CP 함량은 6.0% 이
었다(Table 1). 
  배합사료와 볏짚의 급여비율은 DM 기준으로 
80:20으로 동일 적용하였으며, 전량섭취 가능한 
평균 체중의 2.0%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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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crude protein intake levels on nutrients intake and digestibility of Hanwoo 
steers

  Dietary protein content Low protein 
(LCP)

Medium protein
(MCP)

High protein
(HCP)

  Body weight (kg) 173.4 ± 25.0 173.9 ± 27.3 173.7 ± 26.5

  Total DM intake (kg/d)   3.5 ±  0.6   3.5 ± 0.6   3.5 ± 0.6
                 (g/kg0.75 )  72.9 ±  5.6  72.3 ±  5.6  72.7 ±  4.9
       Rice straw (g/kg0.75 )  15.0 ±  1.2  14.7 ±  1.5  15.0 ±  0.9

       Concentrate (g/kg0.75 )  57.8 ±  4.4  57.7 ±  4.2  57.7 ±  4.0

  CP intake (g/d)  274.2 ± 43.3 373.8 ± 62.1 494.6 ± 85.5

           (% DMI)   7.9 ±  0.0  10.8 ±  0.0  14.2 ±  0.1

  DM digestibility (%)  57.1 ±  4.5b  65.3 ±  2.3a  68.3 ±  1.9a

  CP digestibility (%)  34.8 ±  2.9c  51.5 ±  1.8b  62.5 ±  2.7a

a,b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회로 균등분할 급여하였고 물과 칼슘, 인 공급
용 린칼블록은 자유 섭취케 하였다. 사료적응
은 2주간 실시하였고, 그 이후 본 실험 7일 동
안 시료를 채취하였다. 공시사료는 각 실험기
간 21일 중 2회 수집하였고, 분 뇨는 본 실험 
7일간 전량을 채취하였으며, 뇨는 4N의 황산 
300 ml를 매일 아침 뇨 채집용기에 넣어 암모
니아태질소의 휘발을 방지하였다. 분은 1일 총 
배설량을 정량한 후 혼합기에서 15 20분간 교
반하여 1/10량을 채취, 15 냉동실에 보관하
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본 실험 7일간 반복하면
서 최종적으로 채취된 7일간의 분을 해동시킨 
후 혼합 교반하여 1/10량을 채취하고, 60 송
풍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시켜 분석하였다. 뇨
는 1일 배설량의 1/10을 채취하여 냉동실에 보
관하였으며, 분석 전에 뇨 시료를 혼합한 후 
그 중 일정 비율을 채취하였다. 분 질소 함량
은 생분 상태로 분석하였으며, 사료와 분 뇨
의 일반조성분은 AOAC (1990)법에 의해 분석
하였다.
  유지 조단백질 요구량은 수준별 대사체중당 
CP 섭취량과 CP 균형의 관계식을 구하고, CP 
균형이 0이 되는 X축 절편을 계산하여 구하였
다. 각 실험별 단백질 급여수준의 통계분석은 
DM 및 CP 소화율에 대해서만 GLM procedure 
(SAS, 1996)에 의한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였고, 
단백질 섭취 및 손실량은 평균 ± SD만을 표기

하였다.

. 결과 및 고찰

1. 

  Susmel 등(1991)의 실험에서는 옥수수의 약 
10%를 CGM으로 대체하였을 때, 각 원료사료
의 대사단백질 함량(3.29 Mcal vs. 3.20 Mcal/kg)
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조사료를 포함한 전체 
섭취사료의 대사에너지 함량에서도 차이가 없
었다. 본 실험도 단백질 수준별 사료 에너지 
함량은 큰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CGM을 
사용하였고, 반추위 미분해 단백질(UDP) 함량
이 높은 사료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공시된 한
우 거세우의 체중은 LCP 구에서 133 206 kg, 
MCP 구는 138 202 kg, HCP 구는 125 206 kg 
범위의 차이가 있었지만 체중의 2.0% 기준으로 
급여된 사료는 모든 개체가 전량 섭취하였고, 
처리간 DM 섭취량의 차이는 없었다(Table 2). 
그러나 단백질섭취량은 처리 간에 1일 약 100
g씩의 차이를 보였고, DM 섭취량에 대한 CP 
섭취량의 비율은 약 3%씩 높아졌다. 단백질 섭
취량이 높아지면서 DM 소화율도 LCP 구와 비
교하여, MCP, HCP 구에서 각각 14%, 20%의 
유의성(p<0.05) 있는 증가를 보였고, LCP 구와 
비교하여 MCP 및 HCP 구의 CP 소화율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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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crude protein intake levels on crude protein balance of Hanwoo steers

 Dietary protein content Low protein 
(LCP)

Medium protein
(MCP)

High protein
(HCP)

 CP intake   (g/d/kg0.75 )    5.73 ± 0.40    7.80 ± 0.54   10.31 ± 0.65

 CP losses   (g/d/kg0.75 )

    Feces    3.75 ± 0.08    3.79 ± 0.33    3.88 ± 0.42
    Urine    2.03 ± 0.75    1.65 ± 0.58    2.36 ± 0.41

 CP retention (g/d/kg0.75 )  0.05 ± 0.52    2.36 ± 0.74    4.07 ± 0.36

50%, 80% 유의성(p<0.05) 있게 증가하였고, MCP
와 HCP 간에도 유의성(p<0.05) 있는 차이를 보
였다.
  Low crude protein 구는 에너지와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 옥수수와 비트펄프이었고, 옥수
수 단백질의 약 66%가 UDP이기 때문에 반추위 
분해단백질(RDP) 함량이 부족했을 것이다(Sindt 
등, 1993). 또한 전체 섭취사료 중의 CP 함량은 
약 8%로 평균 체중 170 kg의 공시축에게는 단
백질 균형(Table 3)이 섭취단백질의 1% 수준에
서 음( )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유지
수준에 가까운 공급수준으로 평가된다. LCP 구
의 CP 섭취량 수준과 35%의 낮은 전장 소화율
은 질소균형법에 의한 유지 단백질 요구량 결
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단백질 대사와 
관련해서 좀 더 주의 깊은 고찰이 요구된다. 
DM 및 CP의 전장소화율은 반추위 내 분해 및 
하부 소화관에서의 소화율이 종합적으로 반영
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에너지의 수준, 그리고 
각 사료의 분해속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
는다. Hannah 등(1991)은 저질조사료 단독 급여
구의 질소 섭취량은 10.3 g 이었지만, 제 4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유입되는 질소량은 43.9 g 
이었고, 그 결과, 전장소화율은 41.5%로 나타
났고, 저질조사료에 대두박 7%를 1.8 kg 보충 
급여하였을 때는 43.4 g의 질소 섭취, 십이지장 
유입 질소 70.6 g, 전장소화율 37.5%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저질조사료 단독 급여구와 단
백질 보충구에서 반추위 외관상 질소 소화율 

326%와 59%가 각각 반영된 결과이며, 
Krysl 등(1989)에서도 보여 진다. 동일 량의 질
소 섭취량 조건이라면 대두박과 동일 량의 
CGM을 보충 급여하는 경우, 십이지장 유입 질

소는 섭취질소량을 더욱 더 상회하게 되고, 전
장소화율은 더 낮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은 
Stern 등(1985)이 대두박 보충급여구와 UDP 함
량을 높이기 위해 열처리 대두박의 보충급여구
를 비교한 시험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들 
문헌들을 볼 때, 본 실험의 LCP 구에서 낮은 
단백질 섭취량과 높은 미분해단백질 양이 질소 
재순환 이용량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외관상 전
장 단백질 소화율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전장 단백질소화율 52%, 63%를 보여준 
MCP 구와 HCP 구에서의 십이지장 유입 질소
량은 섭취질소량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Prairie hay를 단독
급여하면서 대두박을 체중의 0.12, 0.24% 보충
급여한 Stokes 등(1988)의 실험에서도 단백질 
전장소화율 36, 63, 71%와 외관상 반추위소화율 

37, 11, 21%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실험 LCP 구의 CP 외관상 소화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단백질 섭취수준과 
단백질 균형 간의 상관(Fig. 1)이 높게(R2 =
0.9765) 나타난 점으로 보면 단백질균형 실험과 
유지 단백질 요구량 산출에 큰 영향을 주는 요
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2. 

  6두의 착유우를 공시한 Castillo 등(2001)의 
실험에서는 섭취사료의 약 15%와 18%의 CP을 
섭취하는 양(+)의 CP 균형 조건에서는 단백질 
섭취량 증가가 분 배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지만, 뇨에 의한 CP 손실은 큰 차이를 보였
다. 본 실험에서도 분 CP 손실량은 차이가 없
으나 뇨 CP 손실량은 증가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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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8917x - 4.9621
R2 = 0.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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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ude protein requirements estimation
for Hanwoo steers.

       by regression between intake and deposited
crude protein.

 

  단백질 수준별 대사체중당 CP 섭취량과 CP 
균형의 관계는 Fig. 1과 같고 CP 균형이 0이 되
는 X축 절편인 유지 단백질 요구량은 5.56 g/ 
BW0.75으로 나타났다. 유지를 위한 한우 수소의 
CP 요구량을 구한 이(1991)의 실험결과 4.6
g/BW0.75 보다는 높았고, 한우 육성빈우의 유지 
CP 요구량 6.1g/BW0.75 (정 등, 1992)과 한우 경
산우의 비유시와 임신시 유지 CP 요구량 7.43
g/BW0.75과 6.44 g/BW0.75 (강 등, 1992a,b)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NRC 육우편(2000)에서는 11
개의 사양실험에서 총 543두의 시험축의 결과
로부터 방정식을 유도한 Wilkerson 등(1993)의 
결과와 3두의 공시축을 이용해서 4 수준의 단
백질 급여에 따른 질소균형 실험을 4회 연속 
수행한 Susmel 등(1993)이 제시한 유지 대사단
백질 3.8g MP/BW0.75을 이용하고 있다. Susmel 
등(1993)의 실험은 본 실험과는 달리 RDP 함량
이 높은 대두박으로 건초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지만 본 실험의 결과보다 약 0.3 g 높
은 5.83 g CP/BW0.75의 요구량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험결과 만을 비교하면 4.6 g 7.4
g/ BW0.75의 넓은 범위이고, 비거세 수소 거세 
수소 암소의 순을 보여주고 있으며, 육성빈우
보다는 성빈우가, 그리고 임신기보다는 비유기
가 더 높은 유지 단백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본 육우 사양표준( , 
2000)에서는 암소, 거세우, 수소에 동일한 유지 
단백질 요구량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 실험의 결과가 NRC 육우편(2000)과 가장 
유사하였다는 결과에 기초해서 한우 사양표준
(농림부, 2002)은 본 실험의 결과인 5.56 g CP/ 
BW0.75의 유지 요구량을 거세우는 물론 비거세
우와 암소에게 동일 적용하여 단백질 요구량을 
제시하고 있다. 
  단백질 요구량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의 수행
과 결과 해석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NRC, 
2000). 가장 큰 어려움은 단백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단백질사료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도 증가하기 때문에 증체 결과가 대사단백질과 
증체에너지 어느 쪽에 의한 것인지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대사단백질의 효과
도 RDP 혹은 UDP 어느 쪽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두 번째로는 0 kg에서 약 1.4 kg 이상까지 
증체량이 얻어진 실험결과(Ainslie 등, 1993; 
Wilkerson 등, 1993)라도 단백질 요구량 관련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100 250 kg 미만의 공시
축이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체중이 증
가하면서 대사단백질 결핍에 대한 가축의 반응
이 작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 본 실험도 평균 
170 kg 범위의 한우 거세우를 공시하였다.
  일본 육우 사양표준( , 
2000)에서 사용한 요인법(factorial method)은 반
추가축의 대사성 분질소(metabolic fecal nitrogen; 
MFN)와 내인성 뇨질소(endogenous urinary nitrogen; 
EUN)를 구하는 어려움이 있고(Ørskov, 1982), 
MFN,  EUN, scurf nitrogen 손실량을 더하여 구
한 유지 단백질 요구량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다. 단위동물의 경우, 무
질소(N-free) 사료를 섭취하여 분의 MFN은 적
은 량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반추가축의 경우
는 무질소 사료를 급여하는 실험을 하기 어려
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반추가축은 반
추위 미생물이 있어서 무질소 사료를 급여하면 
서서히 사료 섭취량이 감소한다. 또 다른 하나
는 무질소 사료를 섭취하면 반추가축은 단위가
축과 달리 N의 기초 대사를 측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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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net protein requirements for maintenance of Hanwoo steers with 
Japanese beef steers

Body  weight
(kg)

Korean Feeding Standard 
for Hanwoo steers

Calculated values for Japanese beef steers
  Daily gain

0 kg
Daily gain

0.3 0.5 kg
 150 121.5 101.2 119.8 131.4
 200 150.8 122.5 145.5 159.9
 250 178.3 142.1 169.4 186.4
 300 204.4 160.6 191.8 211.2
 350 229.5 178.1 213.1 235.0
 400 253.6 194.8 236.0 260.6
 450 277.1 210.9 253.2 279.6
 500 299.8 226.5 272.3 300.9
 550 322.1 246.5 297.2 328.8
 600 343.8 261.5 315.6 349.3
 650 365.0 276.2 333.6 369.4
 700 386.0 290.5 351.2 389.1

문제점, 즉, EUN의 약 2배가 되는 많은 양의 
MFN을 배설한다. 그 이유는 사료중의 탄수화
물의 반추위내 이용성이 낮아지고 결국은 대장
에 유입되는 탄수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대장 
미생물의 보다 많은 증식, 분 중 내용물 증가, 
그리고 소화효소가 재흡수 되는 효율이 낮아지
기 때문이다. 또한 무질소 사료를 섭취하면 반
추가축의 특징인 N의 재순환과 이용에 따라 
뇨 중 N은 감소하고 분 중 N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대사과정이 영향을 받아 MFN과 EUN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NRC에서 비육우의 단백질 요구량을 CP로 
제시한 것은 제6판(1984)이 마지막이었다. CP 
체계는 모든 사료가 반추위에서 분해되는 양이 
동일하고, CP의 대사단백질 전환율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는 커다란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대사단백질 체계가 반추위 미생물단백
질(Microbial crude protein; MCP)과 UDP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료의 대사단백질 함량에 대한 국내 
자료가 부족하여 한우 사양표준(농림부, 2002)
에서는 CP 요구량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사단백질 요구량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 (2002)

  일본 육우 사양표준( , 
2000)에서는 요인법에 기초한 유지 정미단백질 
요구량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한
우 거세우 결과(한우 사양표준, 2002)와 일본 
육우 사양표준( , 2000)
의 거세우 유지 단백질 요구량은 산출방법간의 
차이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본의 
유지 정미단백질 요구량 결정에서는 대사성 분 
질소(MFN = 4.80 × DMI)가 전체 유지 정미단백
질 요구량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60% 
이상), DM 섭취량을 기초로 산출되기 때문에 
유지 수준의 DM 섭취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우 사양표
준(농림부, 2002)에서 TDN 요구량(kg)과 사료중 
TDN 농도(%)로부터 사료 DM 요구량을 산출하
는 방법은 일본 육우 사양표준(

, 2000)과 같기 때문에 한우 거세우의 
일당증체량을 zero(0)로 한 경우의 사료 DM요
구량을 일본의 대사성 분 질소 산출식에 대입
하여 구한 유지 정미단백질 요구량은 Table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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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사양표준이 제시하는 한우 거
세우와 일본 육용종 거세우의 DM 섭취요구량
을 비교하면 350 kg 이전은 한우가 다소 적지
만, 500 kg 이후에는 한우가 다소 많이 제시되
어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우 거세우의 
유지 정미단백질 요구량은 일본의 육용종 거세
우보다 평균 20% 이상 높게 제시되었다. 한우 
거세우의 유지 정미단백질 요구량은 일본 육용
종이 0.3 0.5 kg 증체 범위에서의 사료 DM 섭
취량을 대입하였을 때의 범위에 해당하였다. 
한편, 본 실험이 평균 170 kg의 육성우인 점을 
감안하면, 대사체중당 단백질 요구량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유지 수준 이상으
로 섭취된 단백질(g)의 약 89%가 체내에 축적
된 본 실험 결과(Fig. 1)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
고, 성장이 진행되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축적
되는 비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
구결과를 적용한 한우 사양표준(농림부, 2002)
의 유지 단백질 요구량이 좀 더 낮아져야 할지
에 대해서는 다음 개정 작업에서 충분히 고찰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정 검토 작업에서
는 증체를 위한 단백질 요구량을 포함한 총 단
백질 요구량 면에서도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양시험 결과들을 수집 분석하는 종
합적인 고찰도 요구된다.

. 요     약

  본 연구는 거세우의 1일 유지 단백질 요구량
을 구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평균체중 173.7 ±
26.3 kg의 한우 거세우 18두를 공시하여 3수준
의 단백질을 급여하면서 질소균형법을 통해 
유지 단백질 요구량을 결정하였다. 급여사료의 
조단백질(CP) 수준을 조절하기 위하여 분쇄옥
수수를 corn gluten meal(CGM)로 0%(LCP), 7.2% 
(MCP), 14.2%(HCP) 대체하였고, 각 배합사료의 
CP 함량은 9.8, 14.0, 18.9% DM 이었다. 1일 사
료급여량은 체중의 2.0%로 하면서 배합사료와 
볏짚의 비율은 80:20로 동일하게 하였다.
  CP 섭취량은 LCP, MCP, HCP 구에서 각각 
5.1, 7.8, 10.3 g/BW0.75 이었고, 단백질 섭취량이 
높아지면서 DM 소화율도 LCP 구와 비교하여, 

MCP 구, HCP 구에서 각각 14%, 20%의 유의
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CP 소화율은 LCP 
구와 비교하여 MCP 구 및 HCP 구에서 각각 
약 50%, 80% 증가하였다. LCP, MCP, HCP 구
에서의 CP 균형은 각각 0.05, 2.36, 4.07 g/ 
BW0.75 이었고, 대사체중당 CP 섭취량과 CP 축
적량과의 관계식에서 CP 균형이 0이 되는 X축 
절편, 즉, 유지 단백질 요구량 5.56 g/BW0.75 이
었다. 본 결과는 일본의 육용종 거세우보다 평
균 20% 이상은 높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적
용한 한우 사양표준(농림부, 2002)의 유지 단백
질 요구량이 좀 더 낮아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증체 단백질 요구량을 포함한 총 단백질 요구
량과 그동안의 사양시험 결과들을 수집 분석하
는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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