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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및 보조사료로서의 생균제 급여에 따른 돈사 환경개선과

돼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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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the Feed and Probiotic Feeding on the Improvement of Hoggery Environment and the Pro-

ductivity of Swine. Lee, Enu-Young* and Joung Soo Lim.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ergy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Suwon − Animals produce important co-products such as meat, milk, and egg. Higher con-

sumption and urbanization asked for more animal products and the demand was so strong that lager livestocks

are now being raised densely in small farm. Large production of excreta and maldor is an inevitable conse-

quence of condensed breeding. If this malodor couldn’t be controlled, it could be chief obstacle to develop-

ment of both livestock industry and environment of future. Major odor produced from livestock environments

could be subdivided into four major sections: volatile fatty acids, ammonia and volatile amine, indole and phe-

nols, and sulfur compounds. More than half of nitrogen excreted urea, so low protein feeding, synthetic amino

acid feeding and supplementing with digestive enzyme, microbial agents and/or probiotics are methods for

reducing nitrogen excretion. A lot of studies about feeding and probiotics, co-feed have been researched to

improve environment and/or productivity in livestock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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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의 양돈 산업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던 예전의

소규모 작업 형태에서 농장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 운

영하는 대규모 형태의 작업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

이다. 1,0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중·대규모 양

돈 농가는 우리나라에 약 2,400여개가 있고 농가당 사육 마

리수는 평균 2,600두 이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1]. 최

근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 전염병으로 동물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참살이

바람으로 인한 친환경 축산식품개발과 건강에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육에 대한 기호

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양” 보다는 “질”적인 면을 추구하고

있다.

항생제, 설파제, 유산동[44, 51, 62, 73] 등은 1950년대부

터 가축사료 첨가제로 사용되어 오다 60년대에 이르러서 식

품내에 항생제 잔류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사용에 제한을 받

기 시작하였다[87, 112, 113]. 이후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으

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동물 사료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우

려가 고조 되었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러한 문제

에 대처할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EU와 WHO의 경우 1997

년 이후 점차적으로 인체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항미생

물 성장촉진제(AMGP) 및 호르몬제의 사용도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110]. 현재 국내에서는 penicillin, ampicillin 및

tetracycline 등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하여 항생제에 대한 내

성균의 출현율이 20-90%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98] 2011년

7월 이후 가축에 대한 항생제의 AMGP로의 사용은 전면 금

지되었다. 따라서, 항생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품이나 사료첨

가용 생균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항생제 대

체제로 효소제, 생균제 및 식물성 생리 활성물질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무항생제의 안전한 고품질의 육류를 생

산하고자 돼지에게 생봉독을 처리하거나[17], CLA(conjugated

linoleic acid) [12, 13], 비타민 E[10, 19], 한약 부산물[14],

키토산[5, 11], 광물질(제오라이트, 게르마늄, 흑운모 등)[6,

7, 75] 및 Streptococcus faecium[2]을 사료에 첨가하여 육류

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이 보고되었다. 이 중

에서 항산화제는 첨가수준과 가축에게 급여하는 기간 등에

따라 육색과 막 조직에 함유된 다가 불포화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여 식육의 저장기간 연장 및 고기의 안정성에 기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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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구성 및 주요 악취 발생원

사료의 사전적 의미는 가축의 생명을 유지하고 젖·고기·

알·털가죽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유기 또는 무기영양소

를 공급하는 물질이라 정의 할 수 있으며, 사료의 주요성분

으로는 탄수화물, 전분, CP(조단백질), EE(조지방), CA(조회

분), NDF(중성 세제 섬유), ADF(산성 세제 섬유), NFC(비

섬유소탄수화물), 및 NFE(가용무질소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악취는 분뇨가 다양한 습기와 온도조건에서 혐기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대기권으로 노출될 때 휘발성 물질 및 그

중간생성물이 대기로 방출되는 화합물이다. 이러한 미립자

물질(먼지)은 건물 표면 및 의류에 흡수될 수 있으며 대부분

방향족 화합물로 나타난다. 이전의 연구에서 폐쇄식 돈사의

공기에서 168개 이상의 화학적 화합물이 확인되었으며[93],

이 화합물은 불쾌한 악취로 인해 작업자의 심리 및 건강뿐

만 아니라 가축의 심리, 건강 및 생산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었다[115]. 그 중 주요 악취 화합물은 암모니아,

황화합물, 휘발성 지방산, 인돌, 스카톨, 페놀, 알콜 및 카보

닐로 조사되었다[30]. Fig. 1에 주요 악취 화합물의 생물학

적 생산 및 이용 및 악취 농도의 생산량 및 이용율의 상대

적 의존도를 나타내었다(Fig. 1).

특히, 사료 내의 유기물은 주로 탄수화물로서 대부분이

acetic acids(C2), propionic acids(C3), butyric acids(C4),

valeric acids(C5), hexanoic acids(C6; caproic) 및 heptanoic

acids(C7; caprics)로 발효된다. 장에서의 탄수화물 발효 및

VFA 형성을 간단히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Fig. 2). 미생물

Fig. 1. (a)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odor compounds under anaerobic conditions and (b) Odor concentration is dependent on

the relative rates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83].

Fig. 2. Simplified scheme showing carbohydrate fermentation and VFA formation in the intestinal tract. *Processes involved in the

complete anaerobic degradation of organic matter in stored wastes are marked with broken arrows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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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량, 발효 가스(CO2, CH4) 및 약간의 열은 혐기성 소화

도중 생성된다. 또한 휘발성 지방산은 혈액에 흡수되어 장

기와 조직에 운반되고,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계속해서 대사

작용을 하고, CO2와 CH4는 호흡과 트림으로 혹위에서 제거

된다. CH4의 손실은 크게 발효에 의해 결정되며, 사료에 있

어서 에너지의 5-10%는 이러한 방식으로 손실되고[24], 또

한, CH4은 무취이지만 온실 효과에 크게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106].

장관 및 분뇨는 중성(pH 6-7)인 환경이 일반적인데 아미

노산의 탈아미노반응(demination)이 진행되면, 탈아미노반응

은 NH3 뿐만 아니라 VFA, CO2, 및 H2를 생산한다(Fig. 3).

Fig. 4에서는 분뇨의 주요악취물질인 인돌 및 페놀이 아미

노산 물질대사로부터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Phenol, p-cresol, 4-ethyl phenol 및 수산기를 가진 페놀 대

용 지방산은 tyrosine 발효의 주요 생성물이다. 또한, Indole

및 3-methyl indole(skatole)은 tryptophan 물질 대사의 주요

한 최종 생산물인 반면, phenyl acetate 및 phenyl pro-

pionate는 phenylalanine에서 생성된다고 보고되었다[82].

오줌의 90% 이상이 p-cresol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소량의 4-ethyl phenol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tryptophan

대사산물인 Indole 및 3-methyl indole은 지용성으로 대장으

로부터 빠르게 흡수된다. 이렇게 체내에 흡수된 동물성 지

방조직에서 skatole의 축적은, boar taint(웅취)에서 중요한 인

자로서 관련된다. 또한, 항생제와 같은 식이 성분 및 섬유질

식품은 장 미소생물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skatole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섭취된 사료가 악취문제의 중요 원인 중 하나인 축산업에

서는 발생되는 악취 화합물질을 크게 휘발성지방산, 암모니

아와 휘발성 아민, 인돌그룹 및 페놀과 황화합물의 4 그룹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가축으로부터 질소의 50% 이상이 요

소로 배설되기 때문에,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원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요소가 암모니아로 전환될 때, urease 효

소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83].

분뇨는 또한 도시와 시골 주민 사이에 민원을 유발하는

악취의 근원이며[80], 이러한 발생 오염 물질 및 질소의 배

설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저단백질 사료를 급여하거나,

단백질 소화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제나 미생물제

제, 효모제, 및 생균제를 이용하여 배설량 및 질소의 배출량

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등이 있었으며[9, 98], Sutton 등

(1999)[114]과 Shriver 등(2003)[108]은 사료내 단백질 수준

을 낮추고, 합성아미노산을 급여함으로써 질소 배설량을 감

Fig. 3. Overview of dietary and endogenous proteins, and pep-

tides and amino acid fermentation in the intestinal tract [82].

Fig. 4. Metabolic pathway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phenolic and indolic compounds by intestinal anaerobic bacteria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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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급이 사료에 대한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보조 사료로서의 생균제

급여는 축산업에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

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균제 및 첨가제의 작용 및 종류별 특징

생균제 및 첨가제의 작용

생균제는 항생제적 물질을 배제하고 살아있는 미생물 또

는 비항생제적 물질[40]로서 가축에게 급여시 장내 유해 미

생물을 감소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소화기관 미생물의 환

경을 개선함으로서 사료의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다고 하

였다[61]. 일반적으로 생균제의 작용은 가축 장내 유용미생

물의 성장, 사료의 소화 흡수율 향상, 축분발효촉진 연구 등

이 보고되었으며[9, 95] 유해가스 발생감소 등으로 냄새와

해충을 저감시켜 줌으로써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63]. 이러한 생균제의 기본 조건으로 산을

생성하는 동시에 산에 잘 견디고, lysozyme 같은 효소에 강

해야 하며, 소장에 쉽게 정착할 수 있어야 하고, 동결이나

동결건조에 대해서도 잘 견디며 가축에 대해 무해 무독해야

한다고 하였다[41]. 생균제는 유해한 균의 증식을 억제하거

나 유해균 억제물질생산[116], 세균이나 그 대사산물이 NH3,

H2S, amines, indole 및 phenols 등의 독성물질 생성억제

[53], 비타민의 생성 촉진과 소화흡수 촉진[77] 등의 작용을

한다. 또한 유산균의 유기산 분비에 의한 장내 pH 저하 및

병원균의 감소[117], 소화기관의 상피세포에서 병원체와 경

쟁적 작용에 의한 병원균 부착 및 서식 방지[23], 유산균 세

포벽에 존재하는 peptidoglycan의 작용에 의해 면역계 세포

자극에 의한 항병성 증진효과를 가진다는 보고가 있다. 이

밖에도 돈분뇨의 주요 악취 발생 물질인 NH3제거를 위한 방

법으로는 미생물제의 첨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생물첨가제 종류에 따라 약 64%까지 제거가 가

능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58, 63]. 이처럼 생균제는 악취 제

거 뿐만 아니라 먹이를 통해 흡수하게 되면 가축의 소화율

을 높여, 1석 2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사료첨가용이

나 치료약제로 이용되고 있는 동물용 항생제의 무절제한 사

용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효소

제, 생균제, 식물성 생리 활성물질 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균제 및 첨가제의 종류별 특징

생균제의 종류로는 Lactobacillus spp[29, 42, 50, 54, 74,

85, 97, 117], Streptococcus spp, Bacillus spp, Clostridium

spp, Bifidobacterium spp[76, 97], Enterococcus[94, 96,

117],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acidophilus,

Aspergillus oryzae 등의 균주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21, 27,

39]. 특히 Lactobacillus는 숙주에 대한 부착능을 가지며, 병원

성 세균의 장내 부착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며, bacteriocin 등의

항균 단백질을 생성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병원균의 성장을

저지시킨다[22]. 뿐만 아니라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의 대사산물을 생산하며, 장 내용물의 pH 저

하와 Coliforms, Salmonella 및 Clostridia균 등 유해 미생물의

독소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120]. 또한 장내에 잔류

시 장내균총을 정상화 시켜 증체율, 생산성 및 사료 이용율을

증진시켜 주며[50], 반추동물에 있어서 probiotic 유산균 균주

는 반추위에 발효정상화와 성축의 설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

용되고 있다[119]. 유산균은 탄수화물을 다량 소비하여 유산

이 많이 생성되게 하는 균으로 식품이나 사료에서 부패를 막

고 맛을 개선하며 사람과 가축의 장내에서 영양분의 흡수 촉

진, 변비 개선, 항암 작용, 면역 기능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식

품 제조의 스타터나 생균제로 널리 이용된다[105, 109].

효모는 산소와 강한 친화력을 가지는 특성 때문에 장내

용존산소를 흡수함으로써 유익균이 증식되는 것을 돕는다.

특히 효모 배양물은 가축의 장내에서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

함으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시켜 질병예방작용(prophylatic

mechanism)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 104]. 유산균,

바실러스, 효모균, 백년초 등은 천연성분으로서 장기 투여시

독성이나 내성 등의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어 유

기농 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유산균 이외에

도 다양한 천연활성물질과 마늘, illite, zeolite, bentonite 등

의 규산염 광물질, 활성탄, 백년초, 목초액(죽초액) 및 Hub

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늘(Allium sativum L.)은 대표적인 백합목 백합과

Allium 속에 속하는 다년초로, 대개 지중해와 중앙아시아 연

안 지방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요즘에는 세계 각지에

서 재배되고 있다. 마늘은 특유의 향미를 가지고 있어서 식

품의 맛을 증진시키는 향신료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식

중독균과 같은 병원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작용[68,

103], 항암작용[38], 항산화작용[26, 66], 항당뇨작용[57], 항

돌연변이원성[64], 혈청콜레스테롤 저하능[111] 및 심장질환

예방[90] 등 여러 가지 생리적 활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향신료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으로도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마늘을 이용시 발생되는 마늘순, 쭉정이와 같은

마늘 부산물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

고, pectin과 같은 섬유소 함량이 높아서 장내 미생물의 성

장개선 효과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과 간 지방량

을 감소시키는 등의 기능이 있어, 가축 사육 시 투여되는 다

량의 항생제에 대한 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65]. 또한, 세균, 진균류 및 바이러스 등에 비교적 넓은

항균활성을 나타내며, 유산균보다는 병원성 세균의 증식 억

제율[28]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마늘의 세균에 대한 항

균력에도 불구하고 마늘 추출물이 첨가된 배지에서 생육 가

능한 유산균들은 마늘이 첨가된 사료에 생균제로 함께 첨가

해도 사멸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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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유효성분이 일부 유산균의 생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55].

목초액은 목재를 이용하여 숯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연기

를 최적 포집 온도인 80-150oC에서 포집한 액체로서 생물체

내의 미생물 bacteria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소화·흡수를 촉진시킴으로서 정장효과를 가져

온다고 알려져있다[20].

또한 돼지는 무기태 광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광물

질들 중 셀레늄은 지방 과산화물의 독성을 제거하고, 과산

화물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막는 glutathione peroxidase의

구성 성분의 생리활성에 중요한 무기물이며[48], 번식능력

및 포유자돈, 이유자돈의 스트레스 예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79, 84].

Hub와 Ravenda가 함유된 식물성 천연향료는 돈사 내 악

취 은폐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황 계열 악취 원인 물질을

생성하는 분뇨 내 토착 미생물들의 활성 억제제로서의 역할

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8].

생균제의 가축 증체량 ,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미생물제제를 사료에 첨가 급여할 경우, 영양

소 소화율이 향상되는 것은 미생물제제가 장관내의 pH를 낮

추어 유해균의 생성을 억제시키고 유익균의 안정적인 정착

을 도와 사료의 기호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장관내의 유

용한 효소가 생성되는 영양소 소화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7]. 노 등(1995)[8]과 전 등(1996)[18]은 생균

제 급여시 육성비육돈의 사료섭취량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증체량과 사료요구율에는 유의적인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하

였다. 김 등(2001)[4]이 발효사료 1.0%를 첨가한 경우 비육

돈의 일당증체량과 사료요구율을 개선한다고 하였다. 한편

양 등(1998)[15]은 시판중인 몇 가지 생균첨가제를 육성비육

돈에 급여하였을 경우, 증체량이 향상되고, 시판 생균제, 효

소제, 효모 및 항생제를 이용하여 이유자돈에서 비육시까지

급여한 결과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뚜렷이 개선되었는데, 특

히 생균제의 급여효과가 가장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2001(b))[67]은 육성·비육돈(YL×D)에 Lactobacillus

casei, Saccharomyces lactics, Streptomyces albus 및 Rhodo-

pseudomonas palustris 등의 복합 생균제를 사료에 0.5~

1.0% 첨가하여 급여 시 일당 증체량과 사료요구율이 향상되

었으며, 이는 생균제 내의 Lactobacillus faecium 균주에 의

한 lysine 분비작용으로 육성돈의 발육을 개선시킨 결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92]. 또한, 시판 생균제, 효소제, 효모제

및 항생제를 이유자돈·비육시까지 급여한 결과 증체량과

사료효율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특히 생균제의 급여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여 생균제제의 성장촉진제로서의 효

능을 입증한 바 있다[123]. Kim과 Kim (2007)[69]은 복합

생균제에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casei,

Candida utilis, Mucor hiemalis, Streptomyces albus, Rho-

dopseudomonas palustris 및 Rhodopseudomonas sphaeroides

등의 균주가 혼합되어 있어 lipase, protease, amylase 및

cellulase 등의 효소가 다량 생산되어 난분해성 섬유소의 분

해, 비타민 B군의 공급 및 UGF(Unknown Growth Factor)

의 공급원으로서 증체량의 향상 및 사료요구율이 개선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생균제의 첨가는 미생물 균총이 장내에

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장관 내 유용균의 발육증식과 영양

소의 흡수에 최적의 조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육

성·비육돈 사료에 illite를 1.5% 첨가함으로서 증체량, 사

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이 개선되어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45]. 또한 시판되고 있는

사료 첨가용 생균제(Biopro, Ataphon-0, YC-2000 및 Photo-

plus)를 육성·비육돈에 급여할 경우 증체량이 향상되었으

며[122], 시판 생균제, 효소제, 효모 및 항생제를 이유자돈부

터 비육 시까지 급여한 결과 증체량과 사료효율성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특히, 생균제의 급여 효과가 가장 우수[16] 하

다고 보고하여 생균제제의 성장촉진제로서의 가능성이 입증

된 바 있다. 백년초를 함유한 복합 생균제를 비육돈에 급여

시 체중 증가 및 사료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NH3 및 H2S 가

스의 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육환경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102]. Illite는 zeolite, bentonite 등과 같이 대표적인

규산염 광물질로서 주로 탈취제, 이온교환제 및 토양개량제

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산염광물질을 육성·비육돈에

1.5% 첨가 급여할 경우 유해가스가 감소되고 연변방지효과

가 있으며, 일당 증체량, 사료요구율 및 A등급 출현율이 향

상된다고 보고되었다[45]. 이와 같은 효과는 소화율이 향상

되고 정장작용에 의해 건강상태가 개선됨으로서 질병 발생

율과 폐사율이 감소되기 때문이다[51, 89].

반면에 Hale와 Newton(1979)[47]은 Lactobacillus spp.

균주 발효 생성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였을 때, 파리의 발생

율은 감소되지만 질소축적율과 소화율 및 증체량의 개선효

과는 없었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김 등(1997)[3]도 시판되는

효소, 효모 및 생균제를 육성·비육돈에 급여한 결과 증체

량과 사료요구율의 개선효과는 없었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

였는데 이는 첨가되는 균주의 종류와 첨가방법의 차이에 따

른 결과로 판단되어진다[60].

생균제의 도체중 , 도체율 , 등지방두께 및

도체등급에 미치는 영향

생균제 급여가 가축의 생체무게에 대한 도체 무게의 비율

인 도체율의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비육돈

의 사료에 생균제[3, 16], 항생제, 복합설파제, 유산동 및 효

소제가 함유된 생균제[9]를 첨가할 경우 도체율의 개선효과

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양 등(1998)[15]은 시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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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료 첨가용 생균제(Biopro, Ataphon-0, YC-2000 및

Photo-plus)를 육성·비육돈에 급여할 경우 대조구에 비하여

도체중량과 도체율은 향상되고 등지방 두께는 두꺼워졌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Newman 등(1980)[91]은 효소제인

bacteria distase를 0.2% 첨가함으로서 도체율에는 효과가 없

었으나 등지방 두께에서는 개선효과를 보았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이 생균제 급여 효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주로 미생

물의 부정확한 배양 방법[43]과 첨가되는 균주의 종류와 첨

가방법[60]및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요인[123] 등이 크게 작

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복합생균제의 첨가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육성·비육돈에 대한 활성탄과 목초액을 첨가하여 시험

한 보고는 미진한 상태이다. 도체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

인의 50% 이상은 유전력에 의존하며, 유전요인에 따라

glycongen 함량이 다르고 도축 전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서

도 육질이 달라질 수 있다[107].

생균제의 식육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산의 조성은 식육의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데 그 이유

는 지방산의 조성에 따라 지방의 경도나 응집성에 차이가 나

고,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율에 따라 저장성에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121].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

은 식육은 지방의 산화안전성 및 육색 안전성이 좋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5]. 그러나 인체 건강과 관련하여 동맥경

화증,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건강에 유익한 필수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고,

포화지방산 비율이 낮아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1, 32,

36]. 일반적으로 단위동물의 경우, 근육 내 지방 함량 및 지

방산 조성은 급여되는 사료를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78, 86].

죽초액을 급여한 연구에서 콜레스테롤 전구물질이며 포화

지방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palmitic acid는 대

조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풍미와 향에 영향을 주

며 불포화 지방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oleid acid

는 대조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돼지고기의 저장 중 전단가의 변화에서 2~4% 첨가한 급여

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낮은 전단가를 보였으며 연도개선 효

과를 나타내었다[76]. 또한, 근육 단백태질소 화합물의 증가

에 의해 전단력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7]. 

일반성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

생균제가 돈육의 일반성분 및 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생균제를 급여한 돈

육의 일반성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며[61, 70, 71], 셀레늄 급여를 통한 일반성분 변

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반성분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102, 103]. 한편, Hah 등(2005)[46]은 생균제

급여시 돈육의 수분함량이 높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적

으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Kim 등(2008)[72]은 복합

생균제 급여시 돈육의 수분은 낮았다는 상반된 보고를 하였

다. 활성탄을 급여한 Moon 등(2002)[88]의 실험에선 돼지에

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돈육의 지

방함량 조성 중 포화지방산에는 palmitic acid, 불포화지방산

에는 oleic acid 함량이 가장 높으며[52] 식육내 oleic acid

함량이 높으면 식육의 맛을 좋게 하고[81] 관능평가에서 높

은 점수를 얻는다고[34] 보고 된 바 있다.

요 약

동물은 고기, 우유, 및 달걀과 같은 중요한 산물을 생산한

다. 현대사회의 도시화과정 및 고도 성장은 보다 많은 동물

성 산물을 요구하고 작은 농장에서 밀집화된 사육이 이루어

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축 분뇨생산량이 증

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악취문제도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났

다. 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개선을 이루는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축산환경으로 생산되는 악취는 휘발성지방산, 암모니아와 휘

발성아민, 인돌과 페놀, 그리고 황화합물 네 종류로 분류된

다. 질소성분의 절반이상은 뇨로 배설되기 때문에 동물을 사

육하는 과정에서 저단백 사료와 합성아미노산을 급여시키고,

소화효소나 미생물제제 혹은 생균제를 사료에 첨가시켜줄

경우 질소원의 배출량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축산환경의 개선과 축산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하여 사료 및 보조사료를 급여하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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