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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ofOrganicFeedContainingRiceBranandSoybean

HullonMilkProductionofMid-LactationDairy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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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c feed containing rice 

bran and soybean hull as organic by-products on milk production of mid-lactation 

dairy goats. Four Saanen dairy goats (initial BW 59.4±7.4 kg, average 6 lactation 

months, fourth kidding) were allocated into conventional feed group (T1) and 

organic feed group (T2) with 2×3 crossover design for 9 weeks. Experimental diets 

were formulated to contain 23 MJ ME/d, 382 g CP/d DM based on NRC (1981) 

and AFRC (1998). Dry matter (DM) intakes of concentrate and silage were higher 

in T2 (1,232 and 96 g/d) than T1 (1,105 and 91 g/d) (p<0.05). However, DM 

intake of hay was higher in T1 (488 g) than T2 (347 g) (p<0.05). Total DM 

intake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1 and T2. Although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milk yield between treatments, T2 numerically increased 

(+150 g/d) compared with T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ilk 

composition and milk urea nitrogen (MUN) between T1 and T2. Relative to T1, 

T2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tearic acid (C18:0) and linoleic acid (C18:2) 

(p<0.05). Overall results of the present experiment indicated that organic feed 

could not adversely affect DM intake and milk production in dairy goats compared 

with conventiona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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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우리나라에서 유산양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유기축산을 통한 안 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한 최근 well-being에 한 심으로 산양유제품 소비가 증가

되고 있으며, 이는 산양유가 양 기능 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낙농제품과 차

별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Park, 2006).

세계 으로 유기식품시장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FAS, 2000), 그에 따른 축산물

시장에서도 유기사료의 한 공 이 유기축산 확 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오, 

2005). 국내에서 유기축산에 사용되는 단미사료는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기사료의 양소 함량은 일반농법으로 생산된 행사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지만

(Ira와 Jemejanovs, 2006), 3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을 체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사료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사료화가 가능한 유기사료자원은 농산부산물, 농산가공부산물, 유박류, 짚류, 

임산부산물, 산야 수엽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농림수산식품부, 2009a), 그

유기단미사료를 일부 체할 수 있는 원료사료는 유기인증을 받은 농산물에서 배출되

는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산물의 활용으로 사료비 감은 물론, 유기사료를 원활하

게 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 미강은 지방과 분함량이 우수해 에 지 함량

이 높다고 보고하 으며(Farrell, 1994), 가축의 사료로서 단백질, 에 지 무기물 공 원

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반추동물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 다(Moran, 1983; White

와 Hembry, 1985; Forster, 1993). 한 두피는 건물 소화율이 62%로 옥수수(64%)와 비교

하여 비슷하다고 보고하 으며(Mcdonnel, 1983), Owen 등(1984)은 두피를 착유사료에 곡

류사료의 21%까지 여해도 산유량과 우유조성에 부정 인 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 다. 

하지만 국내 유산양 사육은 용사료 조차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박 등, 2010), 유기부산물

을 활용하여 유산양의 유생산성 경제성 평가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시험은 유기단미사료와 유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여, 유산양 사육시

주로 이용되는 젖소비유기 행사료와 비교하여 산양유의 생산성 경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수행하 다.

Ⅱ.재료 방법

1.시험동물

시험동물은 유량, 착유일수를 고려하여 4산차의 비유 기 Saanen종 유산양 4두(5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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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를 상으로 사양시험에 이용하 으며, 시험기간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한경 학교 부속목장에서 수행하 다.

2.시험사료 사양 리

시험사료 행사료는 시 인 비유기 젖소사료를 사용하 으며, 각 원료사료 배합

사료의 성분은 Table 1 2와 같다. 젖소사료의 사에 지와 조단백질 함량은 각각 11 

MJ/kg 21.54%로 높은 수 을 나타냈다. 유기배합사료의 원료는 인근 수입유기사료 공

업체 아산에 치한 푸른들 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각각의 원료사료를 1주일

에 2회 배합하여 정량을 비닐팩에 하여 보 하 다. 조사료로 사용한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는 유기사일리지로 북 고창에서 구입하 으며, 티머시 알팔 건 는 구입이 어

려워 행조사료로 사용하 다. 사료 여량은 양소 요구량을 기 으로 하여 행구는 건

Table1.Chemicalcompositionofingredientsinexperimentaldiets

Ingredients
Items1)

DM EE CP CF CA NDF ADF

‧‧‧‧‧‧‧‧‧‧‧‧‧‧‧‧‧‧‧‧‧‧‧‧‧‧ % DM ‧‧‧‧‧‧‧‧‧‧‧‧‧‧‧‧‧‧‧‧‧‧‧‧‧‧

Italian ryegrass silage 22.22  1.45  7.27 33.94 10.48 63.79 41.86

Corn grain, ground 86.38  3.48  9.43  2.24  1.57 11.58  2.82

Soybean meal 90.19  5.76 45.12  4.25  6.17 13.84 11.57

Soybean hull 89.86  0.58 11.36 35.80  5.02 67.02 48.73

Rice bran 90.74 18.67 16.13  8.86 10.66 24.74 10.38

Cottonseed meal 86.77  0.69 35.28 14.52  6.99 42.33 24.87

Sugar beet pulp 87.63  0.45 11.11 19.58  3.70 53.66 27.42

Timothy hay 91.27  1.54  7.58 32.42  9.00 60.05 40.18

Alfalfa hay 89.89  0.55 16.82 24.19 11.28 45.08 30.08

Formula feed2) 87.69  3.07 21.54  6.21  8.20 42.94  9.58

1) DM: dry matter, EE: ether extract, CP: crude protein, CF: crude fiber, CA: crude ash,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2) Contained corn grain 20.1%; corn gluten feed 17.0%; soybean meal 20.5%; corn germ meal 11.1%; 

tapioca 10.4%; 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 10.0%; rapeseed meal 4.0%; wheat bran 3.8%; 

limestone 2.0%; salt 0.6%; fat powd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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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Fattyacidscomposition(mg/g)offeedingredients

Ingredients
Fatty acids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Italian ryegrass 0.79 0.14 2.49 0.31 0.12 3.36

Corn grain, ground 2.95 0.09 2.04 0.35 0.04 0.05

Soybean meal 3.68 0.08  ND1) 0.82 0.02 1.34

Rice bran ND ND 8.10 22.42 0.94 ND

Soybean hull 0.03 ND 0.13 0.01 ND 0.04

Cottonseed meal 0.06 ND 0.95 0.14 0.04 0.03

Sugar beet pulp 0.07 0.26 1.45 0.06 ND 0.19

Timothy hay 1.02 0.02 1.82 ND 0.01 0.11

Alfalfa hay 0.17 0.08 0.76 0.13 0.24 1.53

Formula feed 0.35 0.23 1.14 0.48 ND 1.49

1) Not detected.

물기 으로 사일리지 110g, 배합사료 1,560g, 티머시, 알팔 건 를 각각 400g과 180g으로

여하 으며, 유기사료 처리구는 사일리지 220g, 배합사료 1,405g, 티머시 알팔 건

를 각각 240g과 180g 여하 다. 비록 여비율은 다르지만, 에 지 단백질 공 량에서

ME가 23 MJ/d, 그리고 CP는 382 g/d가 되도록 조정하 다. 유산양은 사료섭취량 측정을

하여 각각의 우리에 개체별 분리 사육하 으며, 양사의 면 은 유기축산 인증기 에 하

여(축사시설면 : 4×6 m, 축사형태기 : 깔짚 양사) 사육하 다. 한 산양을 한 깔짚으

로 톱밥을 사용하여 3주마다 교체해 주었으며, 보온 등을 설치하여 겨울날씨에 온도 하를

최소화 하 다. 시험 실시 모든 유산양은 구충제거를 실시하 으며, 음수는 보온이 가능

한 음수 를 설치하 다. 시험에 사용한 배합사료, 사일리지 건 는 각각 분리 여하

으며, 미네랄 블록을 설치하여 유산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사료 여는 오

과 오후로 구분하여 2회 여하 으며(07:00, 17:00), 사료 여 후 손착유를 실시하 다.

3.시험 설계

시험 설계는 2×3 crossover design으로 하 으며, 조구( 행사료) 2두와 처리구(유기사

료) 2두로 배치하여 2주간 비기간과 1주간 본 실험을 거쳐 사양시험을 실시하 다. 비

기간 동안 사료에 한 응을 해 유기배합사료 사일리지를 여하 다. 유기배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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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유산양의 정 부산물로 단되는 미강과 두피를 첨가하여 제조하 다. 유기배합사

료와 농가에서 행 으로 유산양 사료로 여하는 젖소사료(배합사료)를 비교하기 하여

시험을 실시하 으며, 배합비 화학 조성은 Table 3과 같다. 유산양의 총 사료배합비는

NRC(1981)와 AFRC(1998)를 기 으로 양소 요구량을 결정하 다.

Table3.Formulasandchemicalcompositionofexperimentaldiets

Item T11) T22)

Concentrates, DM(%)

  Conventional feed 69.33 -

  Corn grain - 24.00

  Rice bran - 10.00

  Soybean meal - 19.55

  Soybean hull -  5.13

  Cottonseed meal -  5.13

  Sugar beet pulp -  4.89

Forage, DM(%)

  Italian ryegrass silage  4.89 10.76

  Timothy hay 17.78 11.74

  Alfalfa hay  8.00  8.80

Chemical composition

  Dry matter, % 77.59 66.34

  Crude protein, % 17.02 18.55

  Crude protein, g/d 381.98 382.14

  Ether extract, %  2.72  3.76

  Metabolizable energy, MJ/d 23.02 23.01

  Neutral detergent fiber, % 32.90 32.85

  Acid detergent fiber, % 20.07 20.34

1) Conventional feed.
2) Organic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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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항목 시험방법

1)사료성분분석

사료의 일반성분은 AOAC(1995)의 방법에 하 으며, NDF(neutral detergent fiber) 

ADF(acid detergent fiber)는 Van Soest(1987)의 분석방법에 따라 실시하 다.

2)사료섭취량 체

공시동물의 체 은 각 period 마지막 날 체 계(150A, CA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사료섭취량은 매일 오후에 사료를 여하기 잔량을 측정하여, 여량에서 잔량을 제

한 값으로 계산하 다.

3)산유량 유성분

유량은 매일 오 7시와 오후 6시 손 착유 후 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 으며, 유

성분 분석은 각 period 마지막 이틀 동안 착유한 산양유를 각 처리별로 Milko-Scan 4000 

Series(Foss Electric Co., Denmark)를 이용하여 유단백질, 유지방, 유당, MUN(milk urea 

nitrogen) 체세포수를 분석하 다.

4)지방산 조성

채취한 산양유의 지방산 조성 분석을 해 Murphy 등(1995)의 방법에 의해 산양유 0.5 

mL, n-hexane : isopropanol(3 : 2) 혼합용액 5mL 포화 NaCl 용액 3mL을 1분간 vortex로 혼

합하여 원심분리 후 상등액(혼합지방)을 농축하 다. 농축된 지방은 Morrison과 Smith(1964)

의 방법에 의해 methylation 과정을 거쳐 상층액을 취해 gas chromatography(Hewlett Packard, 

HP5890, USA)를 통해 분석하 다(Table 4).

Table4.GCconditionsforanalysisoftotalfattyacidscompositions

Items Conditions

Instrument Hewlett Packard 5890 series Ⅱ Gas chromatography

Column VARIAN CP-SIL80(FAME)

Flow N2

Flow rate 1mL/min

Detector FID(Flame Ionization Detector)

Spilt 1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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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ditions

Inlet temperature 220℃

Detector temperature 240℃

Initial oven temperature 120℃

Final oven temperature 220℃

5.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어진 유기사료 행사료 공 에 따른 유산양의 사료섭취량, 체 , 유생

산량 유성분의 비교는 SAS package(1996)를 이용하여 t-검정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하여 유의성(p<0.05)을 검증하 다. 

Ⅲ.결과 고찰

1.건물 섭취량

시 젖소 사료(T1)와 유기사료(T2)를 각각 여한 유산양의 농후사료, 사일리지 건

의 건물섭취량은 Fig. 1과 같다. 농후사료 섭취량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T2구

(1,232g)에서 T1구(1,105g) 보다 수치 으로 증가하 다. 사일리지 섭취량은 공 량과 비교

하여 T1구의 경우, 약 55% 섭취하 으며, T2구는 약 44%를 섭취하여 반 인 사일리지의

기호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약 사양체계에 있어서 조사료 품질의 요성은 비

유기 Saanen 품종을 상으로 옥수수 사일리지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일리지의 여시

험을 통해 연구되었다(Crovetto 등, 1994). 라이그라스 사일리지의 섭취는 옥수수 사일리지

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높은 수분함량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러나 라이그라스 사일

리지의 섬유소 소화율은 옥수수 사일리지보다 높았으며, 결과 으로 두 사료는 유생산에

있어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시험에 사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사일

리지는 건물함량이 22.22%로 한국사양표 사료성분표(농림부 등, 2002)의 옥수수 사일리

지의 건물함량(28.01%) 보다 약 6% 낮았다. 티머시 알팔 건 섭취량은 T1구(488g)에

서 T2구(347g)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이러한 원인은 건 공 량 차이에 의한 것

이다. 체 건물섭취량은 T1구(1,633g)와 T2구(1,658g)에서 동일했다. 미강 두피와 같

은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TMR(total mixed ration)은 양 가치가 높은 반면 기호

성이 떨어지는 원료를 일정량 투입하여 사료비를 감할 뿐만 아니라, 기계 으로 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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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리가 쉽고 시간을 약할 수 있다. Maltz 등(1991)의 보고에 의하면 TMR 사양시스템

은 유산양에 있어서 유량, 유지방, 유단백질 사료효율에서 우수하다고 하 다. 이러한

이유는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동시 투입으로 인해 반추 기능을 개선시킨 것과 한

련이 있다(Cao 등, 2009). 본 연구에서 유기사료에 한 산양의 기호성은 시 인 배합사

료와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특히 지방함량이 높은 미강은 산패의 험과(김

등, 2003) 과잉으로 공 할 경우, 지방의 이동과 지방산의 흡수가 증가되어 사료의 섭취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Palmquist 등, 1993) 10% 범 내로 공 해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b). 한 본 시험에 사용한 유기사일리지에 한 기호성은 감소하 으며, 사료 섭취에

있어서 타 가축보다 민감한 유산양의 기호성 증진을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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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Drymatterintakeinfluencedbyorganicfeedindairygoats.

                  T1, Conventional feed; T2, Organic feed.

2.유량 유성분

행사료와 유기사료 공 에 따른 비유 기 Sannen종 유산양의 유량 유성분은 Table 

5와 같다. 유량은 처리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T2구에서 1,816g/d로 T1구의 1,667g/d와

비교하여 약 150g/d이 증가했다. 한 체 은 시험 개체 평균이 59.35kg이었으며, 시험

후 T2구의 63.58kg으로 T1구는 59.65kg 보다 약 4kg 증가하 다. 이러한 원인은 체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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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에 지와 조단백질 섭취수 이 T1구(16.77MJ/d, 16.77%)와 비교하여 T2구(19.25 

MJ/d, 19.34%)에서 증가하 기 때문이다. 유성분에서는 두 처리구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발

견하지 못했다.

Table5.Effectsoforganicfeedonmilkproductionandbodyweightchangeindairygoats

Item T11) T22) SEM3)

Milk yield, g/d 1,667 1,816 48.740

Milk composition

  Fat, % 3.75 3.81 0.876

  Protein, % 3.93 3.48 0.184

  Lactose. % 4.49 4.47 0.800

  Fat, g/d 71.65 65.22 3.684

  Protein, g/d 64.61 60.27 2.974

  Lactose, g/d 76.57 77.12 3.944

  Milk urea nitrogen, mg/㎗ 31.94 31.61 1.310

  Solid non fat, % 9.15 8.73 0.196

  Somatic cell count(×103/mL) 1,839 921 293

  Body weight, kg 59.65 63.58 3.702

1) Conventional feed.
2) Organic feed.
3) SEM, standard error of means.

체세포수는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T1구가 T2구와 비교하여 약 2배가량 높은 수

치를 나타냈다. 두 처리구는 원유의 생등 기 으로 볼 때 5등 (750×103/mL 과)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차, 비유기, 계 산유량과 같은 비감염 요인들이 산양유 체

세포수 증가와 련이 높으며(Paape와 Capuco, 1997; Paape과 Contreras, 1997; Sanchez 등, 

1998), 산양유의 체세포수 변이의 90% 이상이 유방내 감염(intramammary infection, IMI) 때

문이 아니라고 하 다(Wilson 등, 1995). 한 신 등(2008)은 랑스와 노르웨이 우리나

라 원유의 체세포 등 체계를 고려할 때, 산양유의 체세포수 등 체계는 1등 이 mL당

100만 미만, 2등 이 100~150만 미만, 3등 이 150~200만 미만, 4등 이 200~250만 미만, 5

등 이 250만 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도 이러

한 기 으로 등 을 규정했을 때, T1구와 T2구는 각각 3등 1등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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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산 조성

산양유 지방산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유기사료의 원료사료인 미강은 불포화지방산

인 linoleic acid(C18:2)가 다른 원료사료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다(Table 2). Kelly 등(1998)

은 linoleic acid(C18:2)가 풍부한 해바라기유 여는 우유내 stearic acid(C18:0)와 CLA (con-

jugated linoleic acid) 함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 으며, 이러한 원인은 반추 내 미생물의

수소첨가(biohydrogenation)에 의해 환되기 때문이다(Harfoot과 Hazlewood, 1988). 본 시험

에서도 linoleic acid(C18:2)가 풍부한 T2구의 산양유내 stearic acid(C18:0)와 linoleic acid 

(C18:2)의 함량이 0.015 0.402mg/mL으로 T1구의 0.01 0.147mg/mL 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결과를 나타내 앞선 연구와 일치했다(p<0.05). 농 진흥청(2005)의 보고에 의하면 행

인 낙농의 일반원유와 유기농우유의 성분 품질 비교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주로 유지

방의 지방산 분포와 무기질 함량 분포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일반 우유와 차별되

는 유기농 우유의 특성은 유기낙농 유우의 여사료가 갖는 일반사양 사료와의 차이 에

의해 원유의 유지방 구성에서 차별성이 부여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원유와 유기 원유의

지방구성분인 지방산 구조를 보면 항암효과와 동맥경화 감소, 체지방 감소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진 CLA의 함량이 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등, 1997; 김 등, 2002). 

하지만 본 시험에서 CLA 함량은 처리구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6.Effectsoforganicfeedonfattyacidscomposition(mg/mL)indairygoats

Item T11) T22) SEM3)

C16:0, palmitic acid 1.120a 0.085b 0.052

C16:1, palmitoleic acid 0.036 0.048 0.006

C18:0, stearic acid 0.010b 0.015a 0.001

C18:1, oleic acid 0.103 0.117 0.010

C18:2, linoleic acid 0.147b 0.402a 0.022

C18:3, linolenic acid 0.041 0.041 0.002

C20:0, arachidic acid 0.016 0.013 0.002

CLA, cis-9, trans-11 0.001 0.002 0.001

1) Conventional feed.
2) Organic feed.
3) SEM, standard error of means.
a,b Mean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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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성 평가

유기사료 공 에 따른 유산양의 경제성 평가에 한 결과는 Table 7에 나타냈다. 각 처리

구별 공 된 사료에서 배합사료의 kg당 비용은 T1구의 경우, 520원으로 T2구의 593원과 비

교하여 73원의 비용 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섭취량을 고려한 일일사료비는

T1구에서 796원으로 T2구의 893원과 비교하여 약 100원의 사료비가 감되었으나, 유량과

유 를 합산한 소득에서는 T1과 T2구가 2,750 2,996원으로 오히려 T2가 246원의 소득증

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체 수익은 T2구가 2,102원으로 T1구의 1,954원보다

148원이 높았으며, 일반 으로 유기축산물이 행축산물보다 2배 이상가격으로 매된다

고 가정할 때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기 된다. 결론 으로 유기사료를 여함으로써 농가

Table7.Economicanalysisbysupplementationoforganicfeedindairygoats

Item T11) T22)

Feed intake ······················· g/head ························

  Concentrates 1,105 1,232

  Forage 549 443

  Total 1,644 1,675

Feed cost ······················· won/kg ·······················

  Concentrates  520 593

  Forage  541 541

  Total 1,061 1,134

Feed intake cost ······················· won/d ························

  Concentrates 575 731

  Forage 221 163

  Total 796 894

Income

  Milk weight (g/head) 1,667 1,816

  Milk cost
3)(won/head) 2,750 2,996

  Profit (won/head) 1,954 2,102

1) Conventional feed.
2) Organic feed.
3) Milk cost: 1650 won/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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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행 국내 유산양 사육시 젖소용 배합사료 주의

사육방법과 유기사료를 제조하여 여한 시험의 결과, 섭취량 유생산성은 차이가 없었

으며 오히려 유기사료 여시 유지방산 개선 경제성이 증가되었다.

Ⅳ. 요

본 연구는 유기곡물사료와 농산가공부산물인 미강과 두피를 이용한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 으며, 행사료와 비교하여 산양유의 생산성 경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함이다. Saanen종 비유 기 4두를 유량, 착유일수 산차수를 고려하여 배치하 으며, 

시험 설계는 2×3 crossover design으로 하 으며, 2주간 비기간을 거쳐 본 시험을 실시하

다. 사료공 은 에 지 단백질 공 량에서 ME가 23 MJ/d, 그리고 CP는 382 g/d가 되

도록 조정하 다. 체 건물섭취량은 T1구( 행사료)와 T2구(유기사료)에서 각각 1,633g과

1,658g으로 비슷한 섭취량을 나타냈으며, 유량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T2구에서

1,816g/d로 T1구의 1,667g/d와 비교하여 약 150g/d 높은 유량 증가를 나타냈다. 유성분과 유

지방 함량에서는 처리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지방산조성은 사료내 불포화지방산 함

량이 풍부한 T2구에서 T1구보다 stearic acid(C18:0)와 linoleic acid(C18:2)가 유의하게 높았

다. 한 경제성 평가에서 1마리당 하루 150원의 소득증가를 나타냈으며 결과 으로 유기

사료를 여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논문 수일 : 2010. 8. 26. 논문수정일 : 2010. 10. 16. 최종논문 수일 : 201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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