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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육용계에 에 지 단백질 수 이 다른 유기 사료 여가 생산성,

액성상, 계육 품질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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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c dietary ME and CP on performance, blood 

composition and meat quality of cross-bred chicks for 15 weeks. Experiments were factorially designed with 3,000, 3,050, and 3,100 

kcal of ME/kg, and  21 and 22% CP for the first five weeks; 3,050, 3,100, and 3,150 kcal of ME/kg, and 19 and 20% CP for 

the second five weeks; and 3,100 and 3,150 kcal of ME/kg, and 17 and 18% CP for the rest of weeks. Each treatment consisted 

of four replicates. Weight gain increased in treatments with higher ME diets for the first five weeks, but feed intake decreased 

significantly as dietary ME increased (P<0.05). Feed conversion also improved in chicks fed 3,100 kcal of ME/kg diets compared 

with those of 3,000, and 3,050 kcal of ME/kg (P<0.05), but was not influenced by dietary protein. Weight gain and feed conversion 

showed similar tendency for the second five weeks to those of the first five weeks. However, feed conversion improved significantly 

in 3,100 and 3,150 kcal of ME /kg compared to 3,050 kcal of ME/kg (P<0.05). Dietary protein did not affect the performance 

at all for this period. Weight gain and feed intake tended to increase in higher ME and lower protein diets from 11 to 15 weeks 

of age, whereas feed conversion decreased in 3,150 kcal of ME/kg more than 3,000 kcal/kg. No difference was found by CP 

treatments (P<0.05). There were no interactions in performance, blood composition and meat quality between dietary ME and 

protein. Further studies need to describe in whole period experiments instead of periodic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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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기양계는유기사료 여와닭의생리 특성에 합한

사육시설에서사양하는양계를지칭하는용어로서유기축

산의 한 부분이다.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2002)에서 유기 축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

조 (수정란이식, 유 자조작)이배제된가축에화학비료

시비, 농약사용, 유 자조작이되지않은사료작물로구성

된 유기 사료를 기본으로 그 외 항생 물질, 성장 호르몬 등

인 첨가물을사용하지않은사료를 여하고가축의생

리에 한환경에서사육하는축산형태를말한다. 국내․

외에서 실시된 유기 축산을 용한 선행 연구로 조익환과

이성훈(2005)은 유기 사료를 흑염소에 여한 결과 증체량

사료 효율은 비유기 사료 여구에 비해 증가하 고

양소 소화율 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체내 축척

질소량은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유기 양돈에서 모돈 1두

당 이유 자돈 생산성은 비유기 양돈과 차이가 없으나 생산

성이낮아지는경향을보고하 다(Sundrum, 2001; Offermann

과 Nieberg, 2000). Vermeer 등(2000)은유기양돈시기후에따

른호흡기질환과방목으로인한기생충감염을경고하 다. 

Kristensen 과 Kristensen(1998), Kristensen과 Pedersen(2001)은

비유기낙농에비해유기낙농의비유곡선의경사도가완만

하다고보고하 다. Reksen 등(1999)은유기 비유기낙농

간 비교 평가 결과 번식 성 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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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의우유 환효율은유기낙농에서효율 이라고보

고 하 다. 육우에서 유기 사육시 비유기 사육보다 일당 증

체량이 낮은 경향이 있으나 통계 인 차이는 없으며, 지

면 당(ha) 증체량은 비유기 사육시 1,921 kg, 유기사육시

1,481 kg을 나타내었다(Sundrum, 2001). 육계는 비유기 닭에

서 출하일령이 보통 29～30일령인데 반해 유기닭은 60～65

일령혹은그이상으로 2배이상의사육기간이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육 도에서도충분한 운동, 휴식공간

방목 지를 겸비한 환경에서 사육,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는사육면 도갖추어야한다. Sørensen(1997)은평사

이지에서사육된화이트 그혼계통산란계의산란수

를 비교한 결과 평사에서 산란수는 265～264개, 이지는

240～278개를산란하 으며, Lohmann의경우평사에서 259, 

이지에서 276개를 생산하여 사육 조건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내었다. 유기 산란계는 이지에서 사육된산란계보다 근

, 회장, 소장, 십이지장이발달하 고, 액내 LDL과 성

지방, 스트 스성호르몬인 corticosteroid가감소하 으며, 

β- 로불린 퇴부 골 도가증가하 다고보고하

다(농 진흥청, 2005). 유기 방법으로 사육된 가축은 비유

기로 리된가축보다건강하고번식력도매우높다는연구

결과보고도있다(Bartussek, 1995). 그리고동물복지에 한

심이 세계 으로고조됨에따라유기축산에 한다양

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Webster(1993)는물리화학 환경

그리고사회 환경요인은동물의행동반응과생리변화에

향을미치며, 동물의생산성즉, 성장과증체, 질병과고통

사고와 폐사율 등과 품질 안 성에도 향을 미친다

고 하 다. 한, 가축의건강과 복지 수 이증가할수록 축

산의 경제 효율성이 보다 향상된다고 하 다(Bartussek, 

1997). Sundrum(2001)은 유기 축산의 표 인 기능으로 환

경오염의 부하량을 유의 으로 감소시킨다고 평가하 다. 

Branscheid (1996)는유기축산은비집약 인생산방법에속

하므로 성장률과 에 지 공 의 감소로 도체 고기의 품

질에 하를 래할수있다고하 다. 유기축산이가축에게

유익한 도 있으나, 부정 인 면이 공존함을 의 선행 연

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친환경 이며 안 한 유기 축산물 생산에는 유기 사료의

여가 불가피하지만 국내에서 요구되는 필요량을 확보하

는 것이 불가능하며, 국외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 높은 가격

으로거래되고있다. 한, 항생제나항균제, 성장 진호르

몬 등의 약품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유기 가축에 비해 사육

기간이연장되고증체율에비하여사료요구율이높은경향

이있다. 이는축산농가의 축산물생산비를증가시키며, 더

불어소비자들의구입가격도상승시켜유기축산물의소비

층을 제한시킨다. 그리고 동물 특성에 합한 운동 공간을

제공하여비유기축산보다에 지요구량이높은것으로알

려져기존사료를 여하면 양 인불균형으로 사성질

환이나생산성 하를야기할수있다. 한, 재국내에나

와 있는육용계의 사양체계는 집 사육 비유기 축산에

합하게 개선되어왔다. 그 결과 유기 양계에 한 사양 체

계 정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

축산을 용한 유색육용계의 생리에 합한 사료내 양소

수 을 구명하고 생산성, 액 성상 계육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수행하 다.

재료 방법

1. 공시 재료 시험 설계

사양 시험 장소는 북 학교 부속동물사육장 유기실험

육계사이며. 공시계는 0, 6 11주령재래닭계통인유색육

용계를 사용하 다. 처리구는 기(0～5주)와 기(6～10주)

에는 2×3 factorial design으로 총 6개 처리구이며, 처리구당

4반복, 반복당 20수씩 입추하 고, 후기(11～15주)에는 2×2 

factorial design이며, 총 4개처리구, 3반복, 반복당 28수씩배

치하 다(Table 1). 시험사료는 기, 기 후기로나 어

여하 다(Table 2). 사육 조건은 6.51 m2 공간을 제공하

고, 등은자연일조로하 다. 시험기간 물과사료는자

유 여하 다.

2. 조사 항목 조사 방법

1) 생산성

체 은주령마다측정하 으며, 사료잔량은체 측정시

에 조사하 다. 사료 섭취량은 총 사료 여량에서 사료 잔

량을공제하여구하 고, 사료요구율은사료섭취량을증체

량으로 나 어 계산하 다. 

2) 액 성상

사양실험이종료된후 각처리구당 10수씩무작 로선

발하여 5 mL의주사기를 사용하여익하정맥에서 액을채

하 다. 상온에서 12시간 경과 후 원심분리기에서 10,000 

rpm으로 처리하여 분리된 청은 분석 까지 -70 ℃의

온 냉동고(UF-8570; Biocryos; Korea)에 보 하 다.

청내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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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 design

0～5 weeks 6～10 weeks 11～15 weeks

ME (kcal/kg) CP (%) ME (kcal/kg) CP (%) ME (kcal/kg) CP (%)

3,000
21

3,050
19 ㄴ

22 20
3,100

17

3,050
21

3,100
19 18

22 20
3,150

17

3,100
21

3,150
19 18

22 20

은 효소 비색법을 이용한 kit(AM 202-K; ASAN Pharm Co., 

LTD; Korea)를사용하여측정하 고, LDL-cholesterol은계산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3) 계육 품질

사양 시험이 종료되는 15주령에 경골탈퇴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여 가슴육을 시료로 채취하 다. 

pH는 homogenizer(IKA Works, T25 basic)를 이용하여 시

료 1 g을 균질화(30 sec × 2 time, 15 sec break) 후 pH-meter 

(Thermo, Orion 3STAR, USA)로측정하 다. 육색측정은시

료의 단면을 잘라 4 ℃에서 홍색화 실시한 후 Chroma meter 

(Konica Minolta Sensing, Inc., CM-2500d, Japan)로 명도(L), 

색도(a), 황색도(b)를 측정하 다. 가열 감량은 시료를 진

공포장지로 포장한 뒤 70 ℃의 water bath (DS-21L, Dasol 

Scientific Co., Ltd., Korea)에서 60분간가열하고 30분간냉각

하고방냉시킨후가열 , 후의 량을백분율화하 다. 단

백질용해성은 Warner 등(1997) 방법에 하여 실시하 다.

3. 통계 분석

모든데이터의통계처리는 SAS(1996)의 GLM을이용하여

분산분석을실시하 으며, 사후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Steel and Torrie, 1980)에의하여처리구간의통계 인차

이를 5 % 수 에서 구명하 다.

결과 고찰

1. 생산성

기(0～5주) 생산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증체량은

에 지수 이낮을수록 증가하는경향을 나타내었고, 사료

의 CP 함량에의한통계 차이는없었다. 사료섭취량은ME 

3,100, 3,050 처리구가 ME 3,000 처리구보다유의 으로감소

하 으며, 단백질수 이낮을수록사료섭취량은증가하는경

향을나타내었다(P<0.05). 사료요구율은에 지수 이 3,100 

처리구에서 ME 3,000 3,050 처리구보다 하게 개선되었

고, 단백질수 에따른처리구간차이는없었다(P<0.05). 사

료내 에 지와 단백질간 상호작용은 증체량과 사료 섭취량

사료요구율에서차이를나타내지않았다. 비유기조건에

서본연구와동일한에 지수 을 여한이 수등(2008)

은 에 지 수 이 증가할수록 증체량이 증가하 다고 보고

하 고, 정용 (2009)등은 0～2주에 에 지가 3,000 kcal/kg 

처리구에서 증체량이 증가하 고, 3～5주에는 3,100 kcal/kg 

처리구에서 증가하 다고하 다. 선행연구들은 동일한

공시계를사용하 지만상이한결과를나타낸것은지연성

장계통의유 인특성으로생각된다. 그리고유기조건에

서증체량은비유기조건에서보다약 300 g이낮았는데, 이

는 활동공간 제공에 따른 운동량 증가로 에 지 소모의 증

가가원인으로 단된다. 유기사료내에 지수 이높을수

록 사료 섭취량이 감소한 본 연구 결과와 고에 지 사료가

에 지 사료보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 통과

속도가 지연되어 사료 섭취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한 Sturkie 

(1976)와 일치하 다. 사료내 에 지의 증가는 사료 섭취량

감소로 양계농가의 경제성에는 좋을지 모르나 증체량이 감

소하여 증체량과 사료 섭취량간 증가 감소에 따른 수익

성 분석을 통해 합한 에 지 수 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단백질 수 은 생산성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21, 22% 21%를 여하는 하는 것이 농가의 경 개선에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문내표에는기입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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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feeding different nutrient levels organic diets on productivity in meat type cross bred chicks from 0 to 5 weeks of age

Items

Treatments

± Pooled

SEM

Statistical analysis

ME (kcal/kg) CP (%) ME

(kcal/kg)

CP

(%)

Interac-

tion3,000 3,050 3,100 21 22

Weight gain(g)  522  488  484 496 500  9.02 NS NS NS

Feed intake(g)  940a  859b  818b 877 868 17.16 P<0.05 NS NS

FCR 1.804a 1.761a 1.690b 1.767 1.736  0.01 P<0.001 NS NS

a,bMean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P<0.05).

NS: Not significant.

나 0～5주간주령별로증체량곡선을작성한결과 0～4주동

안은 상승 곡선을 나타내지만 4～5주간 1주일은 하향 곡선

을 그려 기 사료는 4주령까지 여하는 것이 유색육용계

생산성개선에 정 일것이다. 따라서 기사료내 정에

지 단백질 수 은 3,100 kcal/kg과 21%로 사료된다.

6～10주간증체량은 CP 처리구간차이가없으며 ME 3,150 

처리구가 ME 3,050 처리구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Table 4). 사료 섭취량은 에 지 단백질 수 에 따른

처리구간 차이는 없으나 에 지 수 이 높을수록 감소하

으며, 이와는 반 로 CP 처리구는 수 이 높을수록 증가하

는경향을나타내었다. 사료요구율은 ME 3,100, 3,150 처리

구가 ME 3,050 처리구보다 하게개선되었고. 그러나 CP 

처리구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증체량, 사료 섭취

량 사료요구율에 한 ME CP 처리구간상호작용은

없었다. 유색육용계는 지연성장하지만체 의증가에 따른

체내 사에 지요구량이증가하는것으로 단되며, 에

지 수 이 6～10주간의 생산성에 지 한 향을 미치는 것

으로생각된다. 단백질수 은사육 기와동일하게생산성

Table 4. Effect of feeding different nutrient levels organic diets on productivity in meat type cross bred chicks from 6 to 10 weeks 

of age

Items

Treatments

± Pooled

SEM

Statistical analysis

ME (kcal/kg) CP (%) ME

(kcal/kg)

CP

(%)

Interac-

tion3,050 3,100 3,150 19 20

Weight gain (g)  916 1,030 1,058 1,001 1,002 25.43 NS NS NS

Feed intake (g) 2,248 2,076 1,933 2,063 2,109 73.34 NS NS NS

FCR 2.481a 2.022b 1.829b 2.088 2.134  0.09 P<0.05 NS NS

a,bMean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NS: Not significant.

에큰 향을미치지않았다. 6～10주간생산성극 화를

한 에 지수 은 3,100 는 3,150 kcal/kg이고 단백질수

은 19%가 정 수 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는 11～15주간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증체량은 에

지 단백질 수 에 따른 처리구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지만, 에 지 수 이 높은 처리구와 단백질 수 이 낮은

처리구에서 증가하는경향이 있었다. 사료섭취량은 증체량

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료 요구율은 ME 3,150 처

리구가ME 3,000 처리구보다개선되었고 CP 처리구간차이

는없었다(P<0.05).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요구율에서

에 지와단백질간상호작용은나타내지않았다. NRC(1994)

는 사육 기에 격한 성장이 되는 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양기간(0～8주)이 길어질수록 에 지는 3,200 kcal/kg, 단

백질 수 은 고단백질에서 단백질 사료의 여를 권장하

고있다. 그러나본연구결과, 사양기간이길어질수록 에

지에서 고에 지를 요구하여 NRC 권장 양소 요구량과

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사료 단백질 함량의 차이에 기인

한처리구간에차이는없었는데, 사육장내활동공간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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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feeding difference nutrient levels organic diets on productivity in meat type cross bred chicks from 11 to 15 weeks 

of age

Items

Treatments

± Pooled

SEM

Statistical analysis

ME (kcal/kg) CP (%) ME

(kcal/kg)

CP

(%)

Interac-

tion3,100 3,150 17 18

Weight gain (g)  813  828  829  812 24.21 NS NS NS

Feed intake (g) 3,498 3,456 3,530 3,424 134.52 NS NS NS

FCR 4.304a 4.172b 4.258 4.218   0.10 P<0.05 NS NS

a,bMeans with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NS: Not significant.

으로단백질에 지가 사 활동에 지로소모되었거나

혹은단백질요구량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 11～

15주간 사양은 혹서기를 동반하는 여름철에 시행되어 온도

가 30 ℃ 이상을 기록하 으며, 햇빛을 차단하고 물을 살포

하여 주변 온도를 낮추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Donkoh과

Keae (1987)은 두 가지 수 의 에 지(2,600, 3,000 kcal/kg) 

사료를 여하고열원의유무에따른생산성변화를조사한

결과 높은 에 지와 열원이 존재하 을 때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 고, 열원에의한온도 상승으로음수량이 증가했다

고하 다. Mckee 등(1997)은 28, 34 ℃에서닭의증체량, 사

료 섭취량 사료 효율이 34 ℃ 조건에서 감소하 다고 하

다. 이와 같이 사육장 주변의 높은 온도는 음수량을 증가

시켜사료섭취량감소를 래하므로사양성 에부정 인

향을미치지만시험유기계사의조건상온도를감소시킬

한 방안이 없었다. 

2. 액성상

총콜 스테롤은 ME와 CP 처리구 모두에서 차이가

Table 6. Effect of feeding different nutrient levels organic diets on blood composition in meat type cross bred chicks at 15 weeks

Items

(mg/dL)

Treatments

 ± Pooled

SEM

Statistical analysis

ME (kcal/kg) CP (%) ME

(kcal/kg)

CP

(%)

Interac-

tion3,100 3,150 17 18

Total cholesterol 111.53 111.42 113.55 109.40 17.73 NS NS NS

Triglyceride  64.91  68.96  69.46  61.11 31.61 NS NS NS

HDL  55.06  61.11  58.66  57.51  9.46 NS NS NS

LDL  45.28  39.49  43.34  41.43 13.22 NS NS NS

NS: Not significant.

없으며, ME CP 처리구간 교호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총콜 스테롤의결과와동일하게 성지방, HDL, 

LDL의 액내 함량은 처리구간 통계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교호 작용도 없었다. 본 연구와 동일한 공시계를 사

용한 이 수 등(2008)은 5, 10주령에 핼액내 총 콜 스테롤

을분석한결과, 5주령에는에 지 단백질수 이높을수

록 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었고, 10주령은에 지는높을수

록 단백질은낮을수록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정용 등

(2009)은본연구결과와동일하게보고하 다. 동일한공시

계를 사용 으나 채 시기에 따라 다른 액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개체 특성에 따른 변이가 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기 조건에 따른 향을 배제할 수는 없

으므로본 연구와 동일한 시험설계를이용해유기 비유

기 사양 시험을 통한 비교 시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계육 품질

사료내 양소수 에따른계육품질의결과는 Table 7에

요약하 다. 에 지수 에의한계육내가열감량은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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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feeding different nutrient levels organic diets on meat quality in meat type cross bred chicks

Items

Treatments
± Pooled

SEM

Statistical analysis

ME (kcal/kg) CP (%)
ME CP Interaction

3,100 3,150 17 18

Cooking loss (%) 10.96 10.51  9.88 11.59 3.65 NS NS NS

pH  5.96  5.94  5.99  5.91 0.17 NS NS NS

Protein solubility  1.81  1.64  1.79  1.67 0.50 NS NS NS

Meat 

color

Lightness 53.06 54.31 53.89 53.47 3.49 NS NS NS

Redness  2.20  2.20  2.04  2.36 0.87 NS NS NS

Yellowness 16.63 16.81 16.68 16.76 1.64 NS NS NS

NS: Not significant.

간차이가없으며, CP 17 처리구는 CP 18 처리구보다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ME CP 처리구간 상호작용은없

었다. pH는 ME와 CP 처리구간 각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으며상호작용도없었다. 단백질용해성은에 지와단백질

수 을 낮게 한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상호 작용은 없었다. 계육색도 명도 황색도는 사료내

양소 수 에 따른 향을 받지 않았으며, ME CP 처리

구간상호작용도없었다. 색도는ME 처리구간차이를나

타내지않지만, CP 18 처리구가 CP 17 처리구보다증가하는

경향을나타내었다. 계육품질은복합 인요인에의해 향

을받는다. 가열감량은유리고형분 유리액즙량을총칭

하는것으로가열시식육내단백질과물분자사이의결합력

의 변화로 수분이 쉽게 손실된다. 그리고 수분 손실은 단백

질변성뿐만아니라식육을구성하는여러성분들과식육내

수소이온 농도 내부 이온들간 이온화 강도 등 복합 인

상호작용이원인이다(Lopez-Bote 등, 1989). Davidek 등(1990)

은 가열에 따른 변성은 시간, 온도, 수분 함량, 환원 성분과

같은 요인에 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 육색은 기

호도를평가하는 요한요소로소비자가식육구입시가장

손쉬운선택요인이다. 이러한육색은 myoglobin에의한 향

을받는데축종, 연령, 성별, 근육, 운동성 부 에따라변

이를나타낸다(Forrest 등, 1975). 그러나암․수구별을하지

않은 공시계를 사용하여 에 지와 단백질이 육색에 미치는

정확한 향을 알 수없지만사료내에 지 단백질 수

은 육색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백질

용해성은 식육내 근원섬유 단백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식육

부 , 소 농도, pH, 조각의 크기에 향을 받으며, 육제품

의 형태와 조직감을 결정하는 주요한 가공 성이다. 샘

채취시 오른쪽가슴살만채취하고측정 분석시오류발생

요인을최소화하여실시하 으나처리구간차이를나타내지

않는것으로보아유기사료내에 지와단백질수 은유색

육용계의계육품질에 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생각된다.

요

본연구는교잡육용계에서최 수 의유기사료 양소

함량을 구명하고자 에 지 단백질 수 이 다른 사료

여가 육색육용계의 생산성, 액 성상 계육 품질에 미치

는 향을 구명하기 해 수행하 다. 공시동물은 0, 6, 11

주령유색육용계를사용하 다. 시험사료의에 지 단백

질 수 은 0～5주에 ME 3,000, 3,050, 3,100 kcal/kg, CP 21, 

22%, 6～10주는 ME 3,050, 3,100, 3,150 kcal/kg, CP 19, 20%, 

11～15주는 3,100, 3,150 kcal/kg, CP 17, 18%로하 다. 처리

구는 0～5, 6～10주에 2×3 factorial design으로총 6개처리구

이고 처리구당 4반복, 반복당 20수씩, 11～15주는 2×2 fac-

torial design이며, 총 4개 처리구, 3반복, 반복당 28수씩배치

하 다. 0～5주의 증체량은 에 지 수 이 증가할수록 증가

하는경향을보 다. 사료섭취량은에 지수 이높을수록

하게 감소하 다(P<0.05). 사료 요구율은 ME 3,100 처

리구가 ME 3,000, 3,050 처리구보다통계 으로감소하 고

단백질은 생산성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6～10주

간증체량, 사료섭취량은에 지수 이높을수록각각증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사료 요구율은 ME 3,100, 

3,150 처리구가 ME 3,050 처리구보다유의하게 감소되었고, 

단백질처리구들은생산성에 향을미치지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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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주간 증체량, 사료 섭취량은 에 지가 높고 단백질이

낮은처리구에서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료요구율

은 ME 3,150 처리구가 ME 3,000 처리구보다두드러지게감

소하 고, CP 처리구는 차이가 없었다(P<0.05). 각 기간별

생산성에 한 에 지 단백질 간 교호 작용은 나타내지

않았다. 액성상 계육품질은에 지와단백질수 에따

른 처리구간 유의 인 차이가 없으며 교호 작용도 없었다. 

따라서 0～5주 사료의 에 지 수 은 3,100 kcal/kg, 단백질

은 21%, 6～10주는 ME 3,100 혹은 3,150 kcal/kg, CP 19%이

고후기사료의에 지 단백질수 은혹서기에 향을받

아 정수 을정할수없다. 본연구결과는사양기간별수

행한결과이므로 0～15주간수행하는추가시험이필요하다.

(색인어: 유색육용계 유기 사료, 에 지, 단백질, 생산성, 

액 성상, 계육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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