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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동물성 단백질의 소비 증가와 더불어 고 품질 안

성 육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 과도한 동물성 식

품 섭취로 비만과 같은 원발성 질환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는 지방 육류나 기능성 항진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사회  에 비추어 근육 내 지방의 축 이 상

으로 은 가 류의 소비는 앞으로도 지속 으로 증가

될 망이다. 닭고기의 선호와 더불어 최근 선진국에서는 보

다 친환경 이고 건강 지향 인 닭고기 생산을 한 사육 

방법들에 심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천연식물성 

소재들을 이용한 기능성 사료 첨가물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이런 물질은 지방산의 산패에 의한 사료 품질

을 보호하는 기능  체 조직의 항산화, 면역 증진, 번식 능

력 개선 등과 같은 생리  작용뿐만 아니라 고기의 보존성

에도 정  향을 미친다. 
재 육계 사료의 경우, 지방 등을 첨가한 고 에 지 사료

가 사용되고 있는데, 사료 내 불포화 지방산은 장기 보존시 

쉽게 산화되어 맛, 색깔, 냄새 등의 변화를 래한다. 따라서 

사료 성분  지방 산화를 방지하고 양소 괴를 최소화

하기 하여 천연 항산화제로서 비타민 E, 합성 항산화제로

서 BHA, exthoxyquin 등이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항산

화제 여는 육계의 생산성에 요한 향을 미치는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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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iberian ginseng and Eucommia are a kind of medicinal plant with powerful anti-oxidant activity. An ex-
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iberian ginseng leaf and Eucommia leaf at level of 0.5% and 1% per feed 
in Ross commercial broiler for 4 to 35 days of age on performance, organ weight, blood biochemical profiles and telomere quantity. 
Chickens consuming diets containing 1% Siberian ginseng had higher feed conversion ratio than the other treated chicken during 
experimental period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cted in body weight, weight gain and feed intake. The weight of 
bursa of fabriciu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hickens with dietary supplementation compared with chickens fed control but this 
was not seen in liver, spleen and thymus. In blood biochemical profiles, chickens with dietary supplementation had higher con-
centration than chickens fed control in triglyceride, cholesterol and glucose. The concentration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lbumin and total protein, howev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dietary supplemented chickens and 
control chickens.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of lymphocytes in chickens with dietary supplement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ontrol chickens but the difference was not found in liver, heart and testis tissues. In conclusion, dietary 
supplementation of Siberian ginseng and Eucommia in broiler improved immune activity and telomere length without decreasing 
chicken growth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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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방, 고기의 안 성  보존성에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은 생산성 증가, 지
방산의 산화 방지, 세포 면역 증진 등 생체 조직에서 지질 

과산화 작용으로 발생되는 유해산소기의 생성을 억제 는 

제거하여 체내 항상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Galvin 등, 
1997; Lopez-Bote 등, 1998; Hernandez 등, 2004; Rebole 등, 
2006; Brenes 등, 2008). 

이러한 천연 식물성 소재  가시오갈피(Siberian ginseng)
는 elutheroside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약용식물로서 이들 추

출물이 강력한 항 스트 스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등, 2003). 한, 두충(Eucommia)
에는 압 강하 작용이 있는 (+)-pinoresinol-di-β-D-glucoside
와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산화  스트 스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sieh와 Yen,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특산물인 가시오갈피와 두충과 같

은 천연 생리활성 항산화제를 육계의 사료 첨가제로 여하

고 이에 따른 로일러의 생산 능력을 살펴보고, 장 생화

학  성분  장기 무게를 분석하여 면역  항상성 련 지

표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한, 이들 물질의 

첨가 여가 생리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백 구, 간, 심장, 폐  정소 세포 내 텔로미어(telomere) 함
량을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방법

1. 공시 동물  사양 리

본 시험에 공시된 시험동물은 로일러 Ross종 수컷 200
수로서 (주)올품에서 구입하 으며, 구입 후 2일간의 응 기

간을 거친 후 4일령 병아리를 완  임의 배치법에 의해 5개 

처리구로 하고 이지 당 4수씩 배치하 다. 시험에 사용한 

기  사료는 상업용 육계 사료를 이용하 고, 가시오갈피  

두충잎을 w/w 비율로서 0.5%  1.0% 수 으로 각각 첨가하

다. 시험 사료의 조성  화학  성분은 Table 1과 같다. 
공시 동물들은 35일령까지 control, T1(가시오가피 0.5%), T2
(가시오가피 1.0%), T3(두충 0.5%), T4(두충 1.0%)의 처리 사

료로 자유 이를 실시하 고, 사양 리는 본 학 종합농

장 무창 시험계사에서 Ross 육계 사육 리 지침(Ross Broiler 
Management Manual, 2002)에 따라 사육하 다.

2. 샘  채취  표본 제작

장 성분 분석을 하여 시험이 종료된 후 각 처리구 당 

8수씩 경정맥을 개하여 헤 린 튜 에 채 을 실시하고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장을 채취하 다. 
각 장기를 획득하기 하여 복강을 가 로 개하고 장의

Table 1.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 of basal diets

Items
Diets

Starter Finisher

Ingredients (%)

Corn 38.26 44.28

Wheat 20.00 20.00

Wheat bran 5.00 4.00

Animal fat 2.20 3.00

Corn gluten 4.00 4.00

Soybean meal (44% CP) 23.00 16.50

Rapeseed meal 1.50 2.00

Fish meal 1.00 1.00

Meat meal 2.00 2.00

Salt 0.20 0.23

Calcium carbonate 0.40 0.20

Tricalcium phosphate 1.40 1.60

Lysine (liquid) 0.46 0.66

Methionine 0.13 0.12

Choline-HCl - 0.01

Vitamin premix1 0.20 0.20

Mineral premix2 0.20 0.20

Maduramycin+nicarbazine 0.05 -

Antibiotics 0.0133 0.001

Chemical composition (%)

Crude protein 21.00 19.00

Ether extract 4.80 5.20

Crude fiber 4.30 3.90

Crude ash 5.00 4.90

1 Contained per kg: Vit. A 5,500,000 IU; Vit D3 1,500,000 IU; Vit 
E 15,000 mg; Vit K 800 mg; thiamin 1,000 mg; riboflavin 4,000 
mg; niacin 25,000 mg; biotin 30 mg; folic acid 500 mg; pan-
tothenic acid 5,000 mg; pyridoxine 1,500 mg; Vit B12 15 mg; Cu 
12,000 mg; Fe 35,000 mg; Zn 25,000 mg; Co 150 mg; I 500 
mg; Se 120 mg; Mn 38,0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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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부에서 맹장 앞부분까지 단하여 소장을 획득하고 이

어서 간, 비장, 흉선  F-낭 등의 조직을 채취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채취된 조직들은 멸균된 생리식염수로서 세척

하고 여분의 수분을 제거 후  온 냉동고(-72 ℃)에 보

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 텔로미어의 함량 분석은 액, 간, 
폐, 심장  정소 조직을 상으로 하 으며, 도살 개체의 각 

조직들을 떼어 분석하 다. 채집된 조직들은 D-PBS(Gibco, 
Invitrogen Corp. Grand Island, N.Y, USA) 용액으로 세척한 다

음 RPMI 1640 배양액(Gibco)이 들어있는 시험 으로 옮겨 

20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침 된 세포에 0.9% 
sodium citrat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을 첨

가하여 15분간 장처리하고 이후 고정액을 10방울 정도 첨

가하여 원심분리 시켰다. 고정처리는 methanol과 acetic acid
가 3:1로 혼합된 고정액을 이용하고 이를 3회 반복 처리한 

후 세포액을 3~5방울 정도 떨어뜨려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

하 다. 

3. 분석 항목

1) 체   사료 섭취량 측정

체  측정은 시험 개시(4일령), 21일령  시험 종료 (35일
령)에 처리별 반복구 체를 측정 조사하 다. 사료 섭취량

은 사양 시험 기간 동안 매주 잔량을 측정하여 조사하고, 
사료 섭취량 비 증체량으로서 사료 요구율을 계산하 다.

2) 장 생화학  성분 분석

장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
rase(ALT), albumin, total protein, triglyceride, cholesterol  

glucose 분석은 자동생화학분석기(Hitachi 747, Japan)를 이용

하여 실시하 다.

3) 텔로미어 함량 분석

텔로미어 합 특이 probe 제작을 하여 (CCCTAA)7으로 

구성된 42 mers 단일 oligomers를 primer로 이용하여 Polyme-
rase Chain Reaction(PCR)을 수행하고 이의 증폭된 산물을 PCR- 
DIG Probe Synthesis Kit(Roche, Mannheim, Germany)로서 di-
goxigenin labeling을 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형 합보인법(fluorescence in situ hy-
bridization; FISH)은 먼  슬라이드 표본을 RNase(Sigma-Ald-
rich) 처리 후 Hybridization 용액(13μL formamide, 5μL hy-
bridization buffer, 2μL(100 ng/μL) chicken telomeric DNA 
probe; Roche)으로 85 ℃에서 5분간 변성(denaturation)하고 

38.5 ℃에서 12시간 합(hybridization)시켰다. 합 후 슬라

이드를 2×SSC로서 72 ℃에서 5분간 처리하고 PN buffer(0.1% 
sodium phosphate, 0.1% Nonidet P-40; Roche)로 세척하 다. 
형  합 탐지를 하여 anti-digoxigenin-fluorescein(FITC; 
Roche)으로 38.5 ℃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PN buffer로 세

척한 후 암소에서 건조시켰다. 배경 염색은 propidium iodide 
solution(PI; Sigma-Aldrich)을 이용하 으며, 형  합 발  

양상은 PI와FITC 장 의 겸용 필터를 부착한 형 미경

(Model AX-70 with WIB filter, Olympus, Tokyo, Japan)으로 

찰하 다. 처리된 슬라이드를 형 미경으로 찰한 후 

100배의 물 즈 하에서 평균 5개의 간기 상을 한 임

으로 하여 디지털 카메라(Model DP-70, Olympus, Tokyo, Ja-
pan)로 촬 하고 이를 컴퓨터에 장하 다. 장된 상은 이

미지 분석 로그램(Image analyzer program, MetaMorph, UIC, 
Pennsylvania, USA)을 이용하여 핵 비 telomeric DNA 분포

량을 계산하 다. 

4. 통계 분석

처리 간 생산 능력, 장기 무게, 장 생화학 지표  닭의 

각 조직 내 telomeric DNA 함량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SAS package program(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

용하여 one-way ANOVA  Turkey 다 검정분석법으로 처

리 평균간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1. 가시오갈피  두충 첨가 여에 따른 생산 능력

가시오갈피와 두충 첨가에 따른 육계의 생산 능력을 Ta-
ble 2에 제시하 다. 육계 성장 기(4～21일)에 체   증

체량에 있어서는 조구를 포함한 모든 처리구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으나, 사료 섭취량  사료 요구율은 가시오갈피 

첨가구(0.5%  1.0%)가 조구에 비해 상 으로 불량한 

성 을 나타내었다(P<0.05). 성장 후기(22～35일)에서는 사

료요구율에서 두충 0.5% 첨가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다소 

양호한 성 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 체 , 증체량, 사료 섭취

량 등 부분의 생산 능력에서 처리구 간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시험 체 기간(4～35일) 동안의 사양 성 을 

살펴보면 증체량  사료 섭취량에서는 처리구간 유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료 요구율에 있어서는 가시오갈피 

첨가 여구가 조구  두충 첨가구에 비해 다소 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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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Siberian ginseng and Eucommia on growth performance,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in broiler chickens

Item1
Treatments

Control 0.5% Siberian ginseng 1% Siberian ginseng 0.5% Eucommia 1% Eucommia

Initial BW 69.38 ±  0.72 70.14 ±  0.69 69.38 ±   0.49 69.69 ±  0.59 70.00 ±   0.64 

4～21 days

BW (g) 807.29 ± 11.78 811.19 ±  42.37 774.06 ±  49.21 799.38 ± 13.88 789.69 ±   9.18 

Gain (g) 737.92 ± 11.98 741.05 ±  42.06 704.69 ±  49.08 729.69 ± 13.83 719.69 ±   9.23 

FI (g) 1118.96 ± 17.42b 1305.96 ±  65.88a 1288.61 ±  77.36a 1226.29 ± 30.38ab 1100.63 ±  19.86b

FCR 1.52 ±  0.02c 1.77 ±   0.06ab 1.84 ±   0.04a 1.68 ±  0.02b 1.53 ±   0.04c

22～35 days

BW 2035.00 ± 46.55 2016.79 ±  54.54 1893.91 ±  45.93 2014.84 ±  2.28 1973.75 ±  56.14 

Gain 1227.71 ± 36.61 1205.60 ±  81.72 1119.84 ±  41.63 1215.47 ± 20.42 1184.06 ±  49.65 

FI 1735.94 ± 56.14 1774.41 ±  58.57 1797.88 ±  90.53 1623.28 ± 50.02 1815.57 ±  75.06 

FCR 1.42 ±  0.06ab 1.50 ±   0.08ab 1.63 ±   0.13a 1.34 ±  0.03b 1.55 ±   0.07ab

4～35 days

Total gain 1965.63 ± 46.83 1946.64 ±  54.32 1824.53 ±  45.93 1945.16 ± 27.66 1903.75 ±  55.83 

Total FI 2854.90 ± 64.83 3129.52 ± 122.94 3135.69 ± 183.85 2844.38 ± 57.83 2962.81 ± 125.11 

Total FCR 1.46 ±  0.04b 1.61 ±   0.05ab 1.72 ±   0.10a 1.46 ±  0.02b 1.56 ±   0.06ab

1 Item; BW (Body weight), Gain (Weight gain), FI (Feed intake) and FCR (Feed conversion ratio).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mong treatments (P<0.05).

지 까지 매우 다양한 천연 생리 활성 식물성 소재들이 

소개되고 있고, 개 이들 소재들은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육계에 있어 천연 생리

활성물질의 여는 복수증 방이나 면역력의 증강  고기

의 보존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계에 있

어 천연 항산화 물질로서 포도 끼(Goni 등, 2007; Brenes 등, 
2008), 해바라기 씨앗(Galvin 등, 1997; Rebole 등, 2006; Rama 
Rao 등, 2006), 올리 유(O’Neill 등, 1998), 로즈마리(Lopez- 
Bote 등, 1998), essential oil(Hernandez 등, 2004) 등을 이용한 

첨가 시험이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 부분이 생산 능력의 

하 없이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고기의 보존성과 안정성에 

개선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가시오갈피와 두충은 지역에 

산재하는 값싼 천연 부존 식물로서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다양한 약리 작용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lla 등, 
1985; Uchida, 1991; Hsieh 와 Yen, 2000; Lee 등, 2003; Shi 등,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육계의 생리활

성 사료 첨가제로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우선 첨가 

여에 따른 생산 능력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사양 시

험 결과 육계에 있어 가시오갈피  두충의 첨가 여는 1% 
첨가 수  이하에서 소재와 계없이 체   증체량과 같

은 생산 능력에 부정 인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료 섭취량에 있어서도 첨가 여에 따른 섭취량의 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육계에 있어 가시

오갈피와 두충의 소량 첨가(0.5%)는 생산 능력의 하 없이 

개체의 생리 활성도를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되어 개

발 가능성이 높은 천연 생리활성 식물성 사료 첨가 소재로 

사료된다. 

2. 장기 무게 변화

가시오갈피  두충 첨가에 따른 육계의 각종 장기 무게

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험 결과 간, 비
장  흉선의 무게는 가시오갈피  두충 여와 수 에 상

없이 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리

시우스낭(bursa of Fabricius; F낭)은 두충 1.0% 첨가구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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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Siberian ginseng and Eucommia on organ weights in broiler chickens

Item
Treatmants

Control 0.5% Siberian ginseng 1% Siberian ginseng 0.5% Eucommia 1% Eucommia

-------------------- % (organ weight/body weight×100) --------------------

Liver 2.26 ± 0.10 2.35 ± 0.25 2.26 ± 0.11 2.20 ± 0.08 2.30 ± 0.15

Spleen 0.13 ± 0.01 0.15 ± 0.03 0.12 ± 0.02 0.15 ± 0.02 0.13 ± 0.02

Thymus 0.25 ± 0.02 0.36 ± 0.08 0.30 ± 0.03 0.42 ± 0.06 0.36 ± 0.04

Bursa of fabricius 0.18 ± 0.02b 0.25 ± 0.02ab 0.26 ± 0.03ab 0.24 ± 0.02ab 0.31 ± 0.04a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mong treatments (P<0.05).

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 (P<0.05)으로 증가되었으며, 모든 

천연물 첨가구가 조구에 비해 반 으로 F낭의 무게가 

높게 나타났다. F낭은 가 류에만 존재하는 체액성 면역과 

련된 림 구를 형성하는 조직이다(Ribatti 등, 2006). 따라

서 가시오갈피  두충 여구에서 이의 크기가 큼은 본 조

직의 기능  활성도가 상 으로 높다는 것을 간 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가시오갈피  두충의 여가 개체의 면

역작용 활성화에 매우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된다. 

3. 액 생화학  성분 변화

천연 항산화 물질인 가시오갈피  두충 이에 따른 육

계의 액 생화학  성분에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시
험 종료 후 35일령 개체로부터 얻은 장 내 albumin, AST, 
ALT  total protein과 같은 부분의 생화학  성분은 조

Table 4. Effect of dietary supplementation of Siberian ginseng and Eucommia on blood biochemical profiles in broiler chickens

Item
Treatments

Control 0.5% Siberian ginseng 1% Siberian ginseng 0.5% Eucommia 1% Eucommia

Albumin (g/dL) 1.2 ±  0.03 1.2 ±  0.04 1.2 ±  0.05 1.3 ±  0.06 1.3 ±  0.09

AST (IU/μL) 305.1 ± 25.01 309.2 ± 25.46 302.7 ± 16.81 333.0 ± 15.61 330.7 ± 25.46

ALT (IU/μL) 3.6 ±  0.30 3.3 ±  0.42 3.4 ±  0.37 4.0 ±  0.22 3.9 ±  0.51

Total protein (g/dL) 3.8 ±  0.24 3.3 ±  0.11 3.4 ±  0.09 3.4 ±  0.19 4.0 ±  0.31

Triglyceride (mg/dL) 19.3 ±  1.51b 19.8 ±  1.28b 29.4 ±  3.39a 26.0 ±  2.43ab 23.9 ±  2.03ab

Cholesterol (g/dL) 147.7 ±  5.94b 160.0 ±  6.45ab 169.9 ±  9.41ab 182.0 ±  6.66a 181.7 ± 14.65a

Glucose (mg/dL) 216.9 ±  5.64b 256.0 ± 10.76a 254.1 ±  6.34a 253.1 ±  8.83a 253.9 ± 15.66a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mong treatments (P<0.05).

구와 처리구 간에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triglycerides는 조구에 비해 가시오갈피 1% 처리구에서 유

의 (P<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holesterol은 두충 처리

구가 다른 시험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gluocose 수
은 생리활성 물질 첨가 여구 모두에서 조구에 비해 

히 높게 나타났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조구에 비해 

천연물 여구가  생화학 성분  에 지 사에 련

된 성분이 히 증가된 양상이다. 이는 가시오갈피  두

충의 여가 지방  탄수화물 사를 보다 활성화 하는 것

으로 해석되나, 이에 한 원인과 기작에 해서는  다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천연물 여

에 따른 간 기능 수치 련 지표에서는 모든 처리구간에 유

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 의 가시오갈피  

두충 여는 육계의 생리  사 작용에 부정  향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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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시오갈피  두충 첨가 여에 따른 텔로미어 함량 

분석

실용 로일러를 상으로 가시오갈피  두충 첨가 여가 

세포의 생리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35일령 개

체의 각 조직별 세포들에 한 텔로미어 함량을 분석하 다. 
Table 5는 시험 종료시 처리구 별 개체들의 액, 간, 폐, 

심장  정소 세포의 평균 텔로미어 함유율을 분석 제시한 

값이다. 체 으로 조직 별 세포간 텔로미어 함유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조직에 따라 생리활성 물질 첨

가 여에 따른 함량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백
구 세포의 텔로미어 함유율은 평균 2.83%로 처리구 간 생리

활성물질 첨가 여에 따른 유의 인(P<0.01) 향이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 가시오갈피(2.9%)  두충(2.8%)의 첨가 

여가 여치 않은 개체(2.7%)들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텔로미어 함유율을 보이고, 특히 가시오갈피 첨가가 두충에 

비해 더욱 효과 임을 나타내었다. 반면 0.5%  1%의 첨가 

수 간에는 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가시오갈피와 두충의 첨가 여가 로일러의 백 구 

세포의 생리활성도에 향을 미치므로 특히 개체의 노화  

면역과 련하여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폐와 같은 호흡기 세포의 경우 생리활성 물질 첨가 여

구가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텔로미어 함유율을 보

이고 있는데, 특히 가시오갈피 1% 처리구  두충 여구가 

높은 함유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여 물질들이 호흡기계 

세포들의 생리활성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들 조직의 특성과 텔로미어간의 계에 해 보다 면 한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비 증식성 세포인 간이

Table 5.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in intephase nuclei of the tissues in broiler chickens at 35 days

Treatments Control 0.5% Siberian ginseng 1% Siberian ginseng 0.5% Eucommia 1% Eucommia

Blood
2.72 ± 0.06b

(n=700)
2.90 ± 0.04a

(n=700)
2.92 ± 0.04a

(n=700)
2.85 ± 0.04ab

(n=600)
2.76 ± 0.04ab

(n=700)

Liver
2.25 ± 0.06
(n=150)

2.36 ± 0.04
(n=150)

2.38 ± 0.04
(n=150)

2.31 ± 0.06
(n=150)

2.32 ± 0.07
(n=150)

Lung
2.22 ± 0.06b

(n=150)
2.26 ± 0.05ab

(n=150)
2.33 ± 0.04a

(n=150)
2.30 ± 0.04a

(n=150)
2.32 ± 0.05a

(n=150)

Heart
2.30 ± 0.04
(n=150)

2.37 ± 0.07
(n=150)

2.40 ± 0.24
(n=150)

2.36 ± 0.04
(n=150)

2.37 ± 0.04
(n=150)

Testis
2.33 ± 0.04
(n=150)

2.36 ± 0.04
(n=150)

2.37 ± 0.03
(n=150)

2.32 ± 0.05
(n=150)

2.33 ± 0.04
(n=150)

a,b Values (Means ± 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significantly among treatments (P<0.01).

나 심장과 증식성 세포인 정소에서는 생리활성 물질 첨가 

여에 따른 텔로미어 함유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말단부에 치한 DNA-단백질 복합체

로서 (TTAGGG)n의 DNA 염기 서열로 구성되어 있고 염색체 

안정성에 주된 작용을 한다. 세포 분열이 진행함에 따라 텔

로미어 길이는 짧아지고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 세포 사망

(apoptosis)이 유기되므로 텔로미어 길이와 세포의 노화간에는 
매우 한 련이 있다(Greider와 Blackburn, 1985; Ahmed와 

Tollefsbol, 2001; Cottliar와 Slavutsky, 2001; Sohn 등, 2002). 
뿐만 아니라 개체의 생리활성도와 텔로미어 길이간에도 

한 연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텔로미어 길이를 이용한 

생리  표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Frenck 등, 1998; 
Jeanclos 등, 2000; Benetos 등, 2001; Okuda 등, 2002). 텔로미

어의 감축은 세포 분열시 말단 DNA가 복구가 되지 않으므로 

유기되는 상인데, 이의 유실량과 속도는 여러 환경  요인

들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포의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가 텔로미어 감축을 진시

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Saretzki와 von Zgli-
nicki, 1999; von Zglinicki, 2000; Kurz 등, 2004), 항산화제는 

이러한 상을 완화 는 지연시킨다(Xu 등, 2000; Bar-Or 등, 
2001; Haendeler등, 2004). 따라서 이러한 항산화제 첨가 여

가 생체 세포 내 텔로미어 감축에 미치는 향을 근거로 본 

시험에서는 육계에 가시오갈피  두충을 첨가 여하여 텔

로미어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므로 항산화의 효과를 살펴보

았다. 시험 결과 육계에 있어 소량의 가시오갈피  두충의 

첨가는 면역 련 세포들의 텔로미어 감축을 히 완화함

으로써 첨가 물질들이 개체의 항산화와 련하여 매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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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요

가시오갈피와 두충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진 약용 식

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로일러를 상으

로 가시오갈피 잎과 두충 잎의 첨가 여(0.5%  1%)가 개

체의 생산 능력, 장기 무게, 장 생화학  성분  텔로미어 

함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시험 체 기간

(4～35일) 동안 체 , 증체량  사료 섭취량에서는 처리구

간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료 요구율에 있어서는 

가시오갈피 첨가 여구가 조구  두충 첨가구에 비해 

다소 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기 무게에 있어서 간, 비
장  흉선의 무게는 처리구 간 차이가 없었으나, F낭(bursa 
of Fabricius)의 무게는 가시오갈피  두충 첨가 여가 조

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액 생화  성분 분

석에서는 장 내 albumin, AST, ALT  total protein은 조

구와 처리구 간에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trigly-
cerides, cholesterol  gluocose 수 은 생리활성 물질 첨가 

여구가 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시오갈피  두충 

여에 따른 각 조직 별 텔로미어 함량 분석에 있어 백 구 

내 텔로미어 함유율은 모든 첨가 여구가 조구에 비해 

히 높은 함량을 보이나 간, 심장, 정소 조직 간에는 처리

구별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로일러에 가시오

갈피와 두충의 첨가 여는 생산의 능력 하 없이 개체의 

면역 활성을 증진시키고, 텔로미어 길이의 감축을 상 으

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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