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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실용오리 생산을 위한 교배조합 설정 및 성장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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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s for production of 
Korean native commercial ducks which are adapted to Korean environment. A total of four hundred eighty ducklings (1-d-old) 
of crossbreds from A and B lines (derived from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were used in this work and divided 
into 8 treatments (4 replicates/group, 15 birds/replicate) with 4×2 factors (4 groups, AA, AB, BB, BA; 2 genders, male and 
female). Ducks were fed diets based on corn-soybean meal for 0 to 3 wk (22.0% [CP], 2,904 kcal/kg [ME]) and 3 to 8 wk 
(18.0% [CP], 3,002 kcal/kg [ME]). Body weight of AA group was higher than BB and BA groups (P<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body weight at 8 wk old. Body weight gain of AB group was the highest among groups (P<0.05),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body weight gain among crossbreds at 0∼3, 3∼8 and 0∼8 wk old. On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male was higher than female at the age of 3 and 8 wk old (P<0.05, P<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uniformity and livability. However, production index of mal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P<0.01). These results may provide the basic data on growing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of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s for the production of commercial Korean native d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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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리고기는 가금육 중에서도 독특하고 우수한 풍미를 가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쇠고기와 같은 진한 핑크색의 육
색을 가지고 있다(Lim et al., 2000; Beaza et al., 2002; Kang 
et al., 2006; Chae et al., 2006; Ali et al., 2008). 또한 오리고
기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단백질, 비타민
B1․B2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Kang et al., 2006; Kim et al., 
2011).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오리고기의 생산과 수요는 건
강식품에대한 소비자들의관심이 커짐에 따라 빠르게 증가

해왔다. 국내오리고기의생산량은 2010년 12만톤에서 2013
년 16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오리고기의 소비량도 2010년 
2,400 g에서 2013년 3,150 g으로 증가하였다(MAFRA, 2014). 

국내 오리 산업은 오리고기 생산량과 소비량에 맞추어 꾸준

히 성장하여 2011년에 총 생산액 13,966억 원으로 우리나라
농림업 생산액 부문 7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고병원성 AI 
(Avian Influenza) 발생 등으로 오리고기의 수요와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생산액도 2013년에 10,057억 원으로 감소하였으
며, 농림업 생산액 순위에서도 11위로 하락하였다(MAFRA, 
2014).
국내 사육되는 오리는 품종의 90% 이상은 백색 Pekin종

(Cherry Valley, England; Grimaud, France)으로서 전량 수입
종오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자의 해외 종속
은 절차가복잡하고수입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수입이제한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다(Hong et al., 2014). 또한 수입종
은 가격이 높고, 수입종에 대한 질병이나 방역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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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며, 사육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등 열악한 생산기반
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Hong et al., 2014). 뿐만 아니라생
물다양성협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

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는 추세에 따라 국가적 차원

에서의 고유 유전자원 보존과 종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국내토종오리는기러기목오리과에속하는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로서 원래 야생의 철새를 재래오리와 교배시
켜 가금화시킨 품종이다(NLRI, 1999). 초기 토종오리는 평
균 체중 1.8 kg으로 소형이거나, 종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근친화되어 외모와 체중(평균체중 2.6 kg)의균일도가떨어
진다(Kim et al., 2012).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1994년부터
국내 토종오리 종자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혈통고정화 작업

을 통해 순종화한 후 A와 B의 2계통으로 분리하였다(NIAS, 
2011).
우리나라 토종오리는 식감과 풍미가 좋아 꾸준히 소비되

고 있으나, 수입종 백색오리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토
종오리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실정과 환경에 적합한 토종 실용오리를 생산하

기 위하여 토종오리 순종을 교배시킨 토종오리의 능력을 조

사함으로써 토종오리 생산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본시험에사용된공시동물은국립축산과학원에서보유하

고 있는 A와 B계통의 토종 종오리를 4가지 교배조합(AA, 
AB, BB, BA)으로 발생시킨 암수 오리병아리 480수로써 8
주 동안 사육하며 조사하였다. 시험사료는 한국가금사양표
준(Korean Feeding Standard of Poultry, KFSP, 2012)에서 제
시한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육용오리 사료를 0∼3주령(CP 
22.0%, ME 2,904 kcal/kg)과 3∼8주령(CP 18.0%, ME 3,002 
kcal/kg)으로 나누어 급여하였다(Table 1). 시험설계는 480수
의 토종오리를 4교배조합과 암수로 구분하여 4×2의 복합요
인으로 총 8처리구, 처리구당 4반복, 반복당 15수씩 완전임
의 배치하였다.

2. 체중,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시험기간중체중과사료섭취량은매주 1회오전 8시에사
료급여를중단하고, 오전 10시에측정하였다. 사료섭취량은

Table 1. Ingredients and composition of basal diet

Ingredient 0∼3 wks 3∼8 wks

Corn  57.10  61.00

Wheat bran   2.30  10.30

Soybean meal (CP 44%)  35.80  18.10

Corn gluten meal   1.60   7.00

Soybean oil   0.90   1.00

Limestone   0.45   0.70

Dicalcium phosphorus   1.40   1.00

DL-Methionine (80%)   0.10   0.05

L-Lysine (50%)   0.05   0.05

Vitamin-mineral premix1   0.05   0.05

Salt   0.25   0.25

Total 100.00 100.00

Chemical composition2

ME (kcal/kg) 2,904 3,002

CP (%)  22.00  18.00

Methionine (%)   0.43   0.38

Lysine (%)   1.21   0.77

Ca (%)   0.73   0.63

P (%)   0.64   0.56

1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vitamin A, 
1,175,000 IU; vitamin D3, 225,000 IU; vitamin E 1,900 IU; 
vitamin K, 891 mg; vitamin B1, 50 mg; vitamin B2, 2,250 
mg; vitamin B6, 750 mg; vitamin B12, 600 mg; Ca-pantothe- 
nate, 2,500 mg; niacin, 15,400 mg; biotin, 110 mg; folic 
acid, 30 mg; Co, 50 mg; Cu, 1,750 mg; Mn, 36,000 mg; Zn, 
24,000 mg; I, 600 mg; Se, 25 mg.

2 Calculated values.

사료급여량에서 사료잔량을 제한 값으로 하고, 사료요구율
은 섭취량에서 증체량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체중은 개시체
중과 사료변화 시기인 3주령, 종료 시기인 8주령의 체중을
표기하였으며,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은 사료의
변화시기에 맞춰 0∼3주령, 3∼8주령및 0∼8주령으로나누
어 표기하였다.

3. 균일도, 생존율 및 생산지수

균일도는 8주령에 반복별 모든 개체의 체중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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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을낸 후 ±10% 범위의체중을 제하여구하였다. 생존율
은 공시 수수에 대하여 8주령 수수의 비율로 나타내었으며, 
생산지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산지수 = 
체중 × 생존율

 × 100
일령 × 사료요구율

4.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2012)의 GLM Pro- 
gram(two-way ANOVA procedur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각 처리구간의 평균값을 Duncan(Duncan, 1955)의 다중
검정을 이용하여 95%와 99% 신뢰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 과

1. 시험개시, 3주령 및 8주령의 체중

본 시험에서 발생된 토종오리의생시체중및 0주령과 8주
령의체중은 Table 2에나타내었다. 처리구간비교에서, 토종
오리의 개시 체중은 AA 수컷이 가장 높았으며, BA 수컷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1). 3주령의 체중은 AB 수컷에서
가장 높았고, BB 암컷에서 가장 낮았으며, 8주령에서는 4교
배조합에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교배조합별 비교를 보면, 3주령 AB의 체중이 다른 교배조
합에비해 높게 나타났으나(P<0.05), 8주령에는 교배조합 사
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암수 차이에서는 3주령과
8주령 모두 수컷의체중이 높게 나타났다 (P<0.05. P< 0.01).

2. 사육단계별 증체량, 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본 시험에서 발생된 토종오리의 0∼3주령, 3∼8주령 및 0
∼8주령의 증체량, 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은 Table 3, 4, 5에
나타내었다. 0∼3주령의 증체량을 보면, 처리구 사이에서

AB 수컷의 증체량이 가장 높았으며, BB 암컷이 가장 낮았
다(P<0.05). 교배조합사이에서는 AB의 증체량이 가장 높았
으며(P<0.05), 수컷의 증체량이 암컷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P<0.05). 0∼3주령의 처리구간 사료섭취량은 AA 수컷에서
가장 높았으며, BB 암컷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그러나 교배조합과 암수에 따른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0
∼3주령의 사료요구율은 처리구와 교배조합 사이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암수 사이에서는 암컷
의 사료요구율이 수컷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3∼8주령과 0∼8주령의 증체량은 처리구간 비교에서 모
든 교배종 수컷이 암컷에 비해높게 나타났으며(P<0.01), 교

Table 2. Body weight of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 at the 
age of 0, 3 and 8 wk old

Treatments
Weeks

0 3 8

AA, Female 47.6±0.33b1 937.7±13.5bc 2,483±21.5b

AA, Male 49.7±0.37a 964.2±24.3ab 2,718±25.5a

AB, Female 46.5±0.48bc 940.0±21.2bc 2,480±60.7b

AB, Male 46.6±0.11b 1,006±14.2a 2,827±33.7a

BB, Female 47.8±0.21b 896.0±18.4c 2,453±23.3b

BB, Male 47.2±0.79b 930.9±18.2bc 2,741±19.6a

BA, Female 46.6±0.25b 920.3±12.9bc 2,484±17.3b

BA, Male 45.1±0.73c 940.2±7.81bc 2,766±45.9a

Crossbreeds

AA 48.6±0.45a2 950.9±13.8ab 2,601±54.8

AB 46.5±0.23bc 973.1±17.2a 2,653±83.5

BB 47.5±0.41b 913.5±13.7b 2,597±65.8

BA 45.8±0.45c 930.2±7.92b 2,625±66.7

Genders

Female 47.1±0.213 923.4±8.79b 2,623±19.4b

Male 47.1±0.51 960.4±10.8a 2,763±18.5a

P-Value4

Crossbreed
×Genders ** ** **

Crossbreeds ** * NS

Genders NS * **

AA, A line [♀]×A line [♂]; AB, A line [♀]×B line [♂]; BB, A 
line [♀]×A line [♂]; BA, B line [♀]×A line [♂].
1 Means±S.D. (n=15).
2 Means±S.D. (n=30).
3 Means±S.D. (n=60).
4 Provability of contrast : NS, no significant; * P<0.05; ** P<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배조합 비교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암수 비교에
서는 수컷의 증체량이 암컷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3∼8주령과 0∼8주령의 교배조합별 사료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컷이 암컷에 비해 사료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P<0.01). 3∼8주령과 0∼8주령의 사료요구율
은 처리구 사이에서 AA 수컷이 가장 높았으며(P<0.05),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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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of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 at the age of 0∼3 wk old

Treatments BW FI FCR

AA, Female 879.5±11.6abc1 1,490±18.3ab 1.69±0.02

AA, Male 913.6±34.4ab 1,531±37.1a 1.68±0.03

AB, Female 899.2±28.3abc 1,491±23.2ab 1.66±0.04

AB, Male 946.3±6.18a 1,525±6.25ab 1.61±0.01

BB, Female 841.1±23.7c 1,433±43.7b 1.70±0.02

BB, Male 870.2±15.8bc 1,471±25.8ab 1.69±0.03

BA, Female 870.8±17.7bc 1,487±29.9ab 1.71±0.05

BA, Male 901.6±4.64abc 1,485±23.6ab 1.65±0.02

Crossbreeds

AA 896.6±17.9ab2 1,511±20.6 1.69±0.02

AB 922.8±16.7a 1,508±13.2 1.64±0.02

BB 855.7±14.3b 1,452±24.2 1.70±0.02

BA 886.2±10.7ab 1,486±17.2 1.68±0.03

Genders

Female 872.7±11.4b3 1,475±14.9 1.69±0.02a

Male 907.9±11.6a 1,503±13.4 1.66±0.01b

P-Value4

Crossbreed
×Genders * * NS

Crossbreeds * NS NS

Genders * NS **

AA, A line [♀]×A line [♂]; AB, A line [♀]×B line [♂]; BB, A 
line [♀]×A line [♂]; BA, B line [♀]×A line [♂].
1 Means±S.D. (n=4).
2 Means±S.D. (n=8).
3 Means±S.D. (n=16).
4 Provability of contrast : NS, no significant; * P<0.05; ** P<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수 비교에서는 암컷의 사료요구율이 수컷에비해 높게 나타

났다(P<0.01). 교배조합에 따른 사료요구율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다.

3. 균일도, 생존율 및 생산지수

본 시험에서 발생된 8주령 토종오리의 균일도, 생존율 및
생산지수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8주령 균일도는 83.7∼

Table 4.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 at the age of 3∼8 wk old

Treatments BW FI FCR

AA, Female 1,556±29.1b 7,021±131.9bcd 4.52±0.13a

AA, Male 1,755±13.7a 7,154±195.4abc 4.08±0.09cd

AB, Female 1,535±50.1b 6,814±51.1cd 4.45±0.18ab

AB, Male 1,834±30.5a 7,472±155.9ab 4.08±0.07cd

BB, Female 1,564±1.73b 6,877±101.7cd 4.40±0.06abc

BB, Male 1,824±7.67a 7,566±91.3a 4.15±0.05bcd

BA, Female 1,567±20.5b 6,653±231.4d 4.25±0.11abcd

BA, Male 1,819±50.1a 7,165±123.7abc 3.95±0.14d

Crossbreeds

AA 1,655±46.9 7,088±109.6 4.30±0.12

AB 1,684±71.8 7,143±164.4 4.26±0.12

BB 1,694±58.2 7,222±165.7 4.27±0.07

BA 1,693±61.3 6,909±164.2 4.10±0.11

Genders

Female 1,555±13.6b 6,841±73.5b 4.40±0.01a

Male 1,808±15.9a 7,340±83.3a 4.06±0.05b

P-Value4

Crossbreed
×Genders ** ** *

Crossbreeds NS NS NS

Genders ** ** **

AA, A line [♀]×A line [♂]; AB, A line [♀]×B line [♂]; BB, A 
line [♀]×A line [♂]; BA, B line [♀]×A line [♂].
1 Means±S.D. (n=4).
2 Means±S.D. (n=8).
3 Means±S.D. (n=16).
4 Provability of contrast : NS, no significant; * P<0.05; ** P<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89.5%. 생존율은 91.1∼92.2%로 처리구와 교배조합별, 그리
고 암수 사이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생산지수는 AB 
수컷에서가장높았으며, 암수비교에서는수컷이암컷에비
해 높게 나타났다(P<0.01). 교배조합별 생산지수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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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of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 at the age of 0∼8 wk old

Treatments BW FI FCR

AA, Female 2,435±21.5c1 8,511±136.8bc 3.50±0.08a

AA, Male 2,669±34.4b 8,686±167.9ab 3.26±0.09abc

AB, Female 2,434±60.4c 8,305±58.9bc 3.41±0.08abc

AB, Male 2,780±33.6a 8,998±154.8a 3.24±0.04bc

BB, Female 2,405±23.1c 8,310±58.4bc 3.46±0.06ab

BB, Male 2,694±18.9ab 9,037±72.9a 3.36±0.05abc

BA, Female 2,438±16.9c 8,139±259.9c 3.34±0.08abc

BA, Male 2,720±46.4ab 8,650±141.2ab 3.18±0.09c

Crossbreeds

AA 2,552±54.32 8,599±104.4 3.38±0.08

AB 2,607±83.3 8,652±171.6 3.33±0.06

BB 2,550±65.9 8,673±167.8 3.41±0.04

BA 2,579±66.9 8,395±174.8 3.26±0.06

Genders

Female 2,428±15.4b3 8,317±76.3b 3.43±0.04a

Male 2,716±18.7a 8,843±79.5a 3.26±0.04b

P-Value4

Crossbreed
×Genders ** ** *

Crossbreeds NS NS NS

Genders ** ** **

AA, A line [♀]×A line [♂]; AB, A line [♀]×B line [♂]; BB, A 
line [♀]×A line [♂]; BA, B line [♀]×A line [♂].
1 Means±S.D. (n=4).
2 Means±S.D. (n=8).
3 Means±S.D. (n=16).
4 Provability of contrast : NS, no significant; * P<0.05; ** P<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국내에서사육되는 Pekin종오리의출하시기는 6주령이고, 
출하체중은 3.3∼3.4 kg으로 알려져 있다. NRC(1994), Far- 
hat and Chavez(2000), Lee and Lee(2005) 및 NIAS(2009)가
제시한육용오리의 3주령체중은 1,241 g, 6주령체중은 3,086 
±290.5 g, 8주령 체중은 3,450±220.3 g이었으며, 국내 출하
시기 및 출하체중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Kim et al.(2012)은
A와 B계통의 토종오리의 8주령 체중이 각각 2,609와 2,772

Table 6. Uniformity, livability and production efficiency factor 
(PEF) of crossbreed Korean native duck at the age of 8 wk old

Treatments Uniformity Livability PEF

AA, Female 85.0±4.581 91.1±2.21 115.3±1.21c

AA, Male 94.1±3.95 93.3±3.84 140.0±11.02ab

AB, Female 82.5±6.85 86.7±3.84 112.7±9.17c

AB, Male 84.9±4.35 95.6±4.43 149.0±4.58a

BB, Female 85.1±9.99 88.9±4.43 112.7±6.64c

BB, Male 87.3±4.41 95.5±2.23 139.7±5.55ab

BA, Female 90.0±5.77 91.1±4.43 121.3±7.97bc

BA, Male 87.7±5.78 93.3±0.01 145.3±6.36a

Crossbreeds

AA 89.5±3.292 92.2±2.04 127.7±7.41

AB 83.7±3.78 91.1±3.29 130.8±9.33

BB 86.2±5.07 92.2±2.67 126.2±7.17

BA 88.8±3.81 92.2±2.04 133.3±7.04

Genders

Female 85.6±3.253 89.4±1.73b 115.5±3.15b

Male 88.5±2.27 94.4±1.38a 143.5±3.33a

P-Value4

Crossbreeds
×Genders NS NS **

Crossbreeds NS NS NS

Genders NS * **

PEF, production efficiency factor; AA, A line [♀]×A line [♂]; 
AB, A line [♀]×B line [♂]; BB, A line [♀]×A line [♂]; BA, B 
line [♀]×A line [♂].
1 Means±S.D. (n=15).
2 Means±S.D. (n=30).
3 Means±S.D. (n=60).
4 Provability of contrast : NS, no significant; * P<0.05; ** P<0.01.
a∼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g으로 NRC(1994)와 NIAS(2009)가 제시한 육용오리의 6주
령체중에비해 300∼400 g 정도가낮다고하였다. 본시험에
서발생된 토종오리의 8주령체중은약 2,600±50 g으로 Kim 
et al.(2012)의 결과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또한 Choo 
et al.(2014)은 토종오리의 21일령(3주령)과 56일령(8주령)의
체중을 각각 1,137 g과 3,042 g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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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결과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것은 시험에 이용된 토
종오리의 사육환경과 사육온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특히 본 시험에서는 7∼14일령에 온도와 환기관리 부
주의로 평균보다 2∼3℃ 낮은 환경에서 사육되어 체중 감소
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Bang et al.(2010)은 Cherry Valley종의 0∼3주령 증체량
과 사료섭취량이 각각 1,273 g과 1,797 g으로 보고하여 본
시험의 결과보다 약 300∼400 g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3∼8주령의 증체량과사료섭취량은각각 3,316 g과
7,935 g으로 보고하였으며, 0∼8주령의 증체량과 사료섭취
량은 각각 4,589 g과 9,732 g으로 보고하였다. 증체량과 사
료섭취량에 따른 사료요구율은 0∼3주령, 3∼8주령 및 0∼8
주령의 사료요구율은 각각 1.41, 2.39 및 2.12로 나타났다
(Bang et al., 2010). Choo et al.(2014)은 0∼3주령과 3∼8주
령의 증체량이 각각 1,040 g과 1,932 g정도이며, 사료섭취량
은 1,846 g과 8,785 g, 사료요구율이 1.78(사료효율 0.559)와
4.58(사료효율 0.218)정도로 보고하였다. 본 시험의 결과는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의 경우 Choo et al.(2014)의 결과에 비
해 낮게 나타났으나, 사료요구율의 경우에서는 개선 효과를
보였다.

Attia et al.(2013)는 Campbell종 수오리의 1∼35일령, 36∼
56일령 및 1∼56일령 증체량과 사료요구율이 각각 1,320 g
과 2.369, 840 g과 4.517 및 2,200 g과 3.215 정도로 보고하
였으며, 1∼56일령의 결과는 본 시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그러나 Attia et al.(2013)과본시험에서는사양기준
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가금사양표준
(KFSP, 2012)에 맞춰 사양기준을 정한 반면에, Attia et al. 
(2013)는연구 기관의임의로사양 기간을 나눈 것으로 사료
된다. Kim et al.(2012)은 토종오리 순종의 0∼8주령 증체량
과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을 각각 2,640 g, 9,740 g 그리
고 3.69로 보고하였다. 본 시험의 증체량은 Kim et al.(2012)
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사료섭취량과 사료요구율에서는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Wu et al.(2011)은 42일령의 육
용 오리의 일일 수당증체량 3,419 g, 사료섭취량 12,768 g, 
사료요구율 2.81로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는 본 시험의 8주
령 결과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Bang et al.(2010)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시험에서토종오리 2원교배종의균일도는교배조합과 

암수사이에서유의적인차이가없었다. 균일도는오리그룹 
내 개체 체중이나 사료및 사육공간에 의해 결정된다(Griffin 
et al., 2005). 본 시험에서 발생된 토종오리 2원 교배종은 A
와 B계통의 체중이 유사하고 같은 사료를 사용하였으며, 같

은 크기의 공간에서 사육되었기 때문에 교배조합과 암수에

대한 균일도의 차이가 없었다고 사료된다. 생존율은 가금의
사육 환경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높은 수준으로 이

용될수 있으며, 이에본 시험의 생존율도높은수준을보이
고 있다.

Bang et al.(2010)은 육용오리의 생산지수가 출하시기인 6
주령에 382.2, 8주령에 277.5로보고하였으며, Heo et al.(2013)
은 토종오리의 8주령 생산지수가 153.0이라고하였다. 본시
험에서는암 115.5, 수 143.5로 Heo et al.(2013)의결과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생산지수는 증체량과 사료요구율 및 사육기
간에 영향을 받으며, 사육기간이 길고 사료요구율이 높을수
록낮아지기때문에육용오리에비해생산일령이길고사료요

구율이 높은 토종오리의 생산지수는 육용오리에 비해 낮다.
본 시험의 결과는 Heo et al.(2013)의 결과와 비교하여도

사료요구율이 높아서 낮은 생산지수를 보였다. Heo et al. 
(2013)은 앞서 토종오리의 생산지수를 주령별로 비교하여 6
주령의 생산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여, 토종오
리의 출하시기를 앞당기려는 연구 시도가 지속적으로 수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선 결과들과 같이 증체량과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은 시험에 사용된 품종과 시험시기 및 시험 장소에 따른 차

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토종 실용오리 생산을 위한 교배조합

토종오리의 생산성, 균일도, 생존율 및 생산지수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토종오리 산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본 시험은 국내 실정에 맞는 토종 실용오리 보급을 위하

여 순종 토종오리 2계통을 4개 교배조합으로 나누어교배시
킨 토종오리의 생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공시
동물은 A와 B계통의 토종 종오리를 교배시켜 발생시킨 암
수 오리병아리 480수를 4교배조합(AA, AB, BB, BA)과 암
수로 구분하여 4×2의 복합요인으로 총 8처리구, 처리구당 4
반복, 반복당 15수씩 완전임의 배치하여 8주간 사육하였다. 
시험사료는 옥수수-대두박 위주의 육용오리 사료를 0∼3주
령(CP 22.0%, ME 2,904 kcal/kg)과 3∼8주령(CP 18.0%, ME 
3,002 kcal/kg)으로 나누어 급여하였다. 3주령 AA의 체중이
BB나 BA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P<0.05), 8주령에는 교배
종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암수 차이에서는 3주
령과 8주령 모두 수컷의 체중이 높게 나타났다(P<0.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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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3주령에서는 AB의증체량이가장높았으며(P<0.05), 
3∼8주령과 0∼8주령의증체량은교배종사이에서 유의차가 
없었다(P<0.01). 0∼3주령, 3∼8주령 및 0∼8주령의 사료섭
취량과 사료요구율은 교배조합에 따른 유의차는 보이지 않

았다. 암수비교에서는 증체량, 사료섭취량및 사료요구율에
대해서 수컷이 암컷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교배조
합과 암수에 대한 균일도와 생존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나, 수컷의생존지수가암컷에비해높게나타났다(P<0.01). 
본 연구는 교배조합 토종오리의 생산성, 균일도, 생존율 및
생산지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토종오리
산업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색인어 : 토종오리, 교배조합, 성장능력, 균일도, 생존율, 
생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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