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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비육시 배합사료 급여형태가 발육, 혈액성상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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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eeding patterns of concentrates on growth performance, blood parameters 
and carcass characteristics in Hanwoo cows. Randomly-allocated groups,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T1),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6 months and ad libitum 2 months (T2),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4 months and ad libitum 4 months (T3), 
were contained with 9 animals. According to feeding patterns of concentrate, growth performan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However, ADG tended to be higher in T2 group (0.75 kg/d)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1: 0.62 
kg/d, T3: 0.72 kg/d). DMI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 groups, interestingly, rice straw intak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1 group compared with others (p<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feed conversion ratio, 
which are 17.8, 12.8, and 14.1 kg for T1, T2, and T3 (p<0.05), respectively. The serum level of albumin, triglyceride, glucose 
and GPT were greater in T3 group compared to other groups at fattening 6 to 8 months (p<0.05). The results of yield traits, 
carcass weight, back fat thickness and rib eye area were not differ among treatment groups, but yield index was significantly 
greater in T2 group compared to T1 group (p<0.05). The ‘A’ appearance rate (%) of meat yield grade was highest in T2 group 
for 78%. The marbling score, meat color, fat color, texture and maturity in quality traits were not differ among the treatment 
groups. However, marbling score and appearance rate (%) of over 1st meat quality grade were tend to be increased at T3 rather 
(4.0, 56%) group compared with other groups (T1: 3.4, 56%; T2: 3.6, 33%). Thu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1.6% of BW) for 4 months during early fattening periods and ad libitum feeding for 4 months during late 
fattening periods are recommendable.
(Key words : Hanwoo Cow, Concentrate, Growth performance, Carcass characteristics, Blood parameters)    

서    론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 사육규모는 157천여 농가에서 약

2,819천 두 정도 사육되고 있는데 최근들어 매년 사육두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우 도축두수는 718천 두로 이 중 거세우가 376
천 두 (52%)로 가장 많고, 암소도 293천 두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PGS, 2011). 암소고기는 예전부터 수소 (거세 포

함) 보다 풍미에 있어 더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어 선호해 왔고, 근

섬유 조직이 가늘고 섬세하여 고기가 부드럽고, 근섬유 사이에 지

방침착이 잘 되어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Cho 등, 2009) 알려져

왔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는 많지 않았다. 실제

로 2011년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르면 한우 암소

의 육질1등급이상 출현율은 51%로 거세우 78%에 비해 낮았다. 
가축에 영양소공급량은 혈중 대사물질과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

의 변화를 초래하여 (Hayden 등, 1993), 산육, 사료효율 및 경제성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Andersen 등, 1984; Hermesmeyer 등, 
2000), 암소는 수소 (거세우)와 달리 나이, 산차, 체중 등 출하 시

개체별 요인이 다양하고, 농가 현실상 비육기간이 10개월 이상 지

속될 수 없어 거세우에 비해 충분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들어

육질등급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질의 조사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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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as-fed basis)

   Item Concentrate Rice straw
Dry matter (%) 90.52±0.123) 91.43±0.08
Crude protein (%) 14.08±0.23  4.39±0.14
Ether extract (%)  4.80±0.02  2.36±0.01
Crude ash (%)  9.41±0.05 13.07±0.12
Crude fiber (%)  5.54±0.56 29.57±0.09
NDF1) (%) 28.05±0.68 70.21±0.96
ADF2) (%) 11.10±0.17 38.13±0.40
1) NDF : Neutral detergent fiber
2) ADF : Acid detergent fiber. 
3) Means ± standard deviation.

원이 부족해 배합사료 위주로 다급하고 있어 반추위 발달과 반추위

발효성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합사료 제한급여는

영양소섭취량의 감소로 일당증체량은 낮지만 (Loerch, 1990; 
Hermesmeyer 등, 2002), 사료효율이 향상되고 (Hicks 등, 1990), 
생산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도 있다 (Loerch와 Fluharty, 1998). 사

료의 제한급여는 건물섭취량과 일당증체량을 감소시키는 단점도 있

지만 (Hermesmeyer 등, 2000, Loerch and Fluharty, 1998), 건물

소화율 (Meyer 등, 1965)과 영양소이용성 (Hermesmeyer 등, 
2000) 및 사료효율 (Hicks 등, 1990)의 향상과 생산비용을 절감

(Loerch and Fluharty, 1998)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거세우 육성기 및 비육전기 자유급여는 제한급

여에 비해 일당증체량은 감소하나 비육후기 자유급여시 증체량에

있어 자유급여구와 차이가 없어 일정기간 사료섭취량의 제한은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Loerch, 1990; Murphy 등, 1994; 
Kwon 등, 2005). 한우 암소 비육 시 배합사료 급여방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고, 비육 전기간 제한 또는 자유채식 형태로 수행되

어 보다 효과적인 배합사료 급여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우 경산암소 비육 시 배합사료의 급여

방법을 달리 했을 때 혈액성상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본 연구는 한우 경산 암소 27두 (평균체중 476.3 ± 44.2 kg, 평균

나이 6.2 ± 1.1세)를 공시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강원도

대관령면)에서 8개월간 사양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배

합사료 제한 8개월 급여구 (T1), 제한 6개월 후 자유채식 2개월 급

여구 (T2) 및 제한 4개월 후 자유채식 4개월 급여구 (T3)로 총 3처

리, 처리당 9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수행하였다. 

2. 시험사료 및 사양관리

시험사료의 일반성분 함량은 각각의 시료 (2.0 kg)를 수집하여

AOAC (1995) 방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시험에 이용한 사료는

시판되는 비육후기 배합사료와 볏짚을 이용하였고, 시험사료의 일

반성분은 Table 1과 같다. 시험축은 콘크리트 재질 바닥의 톱밥

우사에서 사육하면서 사료급여는 개체급이기 (Calan system, Seil 
Tech)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배합사료 급여량 (제한급여; 체중

1.6%, 자유채식; 체중 2.0%)은 1일 급여량을 2회 (08:00, 16:00) 
균등분배하여 급여하고, 조사료는 자유채식토록 하였고, 물과 미네

랄은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사항목

(1) 발육조사

체중조사는 시험 개시일 부터 종료 시까지 축사 내에 설치 된

우형기 (CAS Korea, Newton HT-501A)로 1개월 간격으로 오전

사료급여 전에 측정하였다. 일당증체량은 이전 체중에서 금회 측정

된 체중의 차를 사육 일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사료섭취량은 오전

사료 급여 전 사료 급이기 내의 잔량을 조사한 후 전날 급여량에서

공제한 값을 섭취량으로 계산하였다. 

(2) 혈액성분 분석

시험축의 혈액은 시험 개시일 부터 종료 시까지 2개월 간격으로

경정맥에서 serum vacutainer (BD Vacutainer Systems Preanalytical 
Solutions, USA)에 약 10 ml 혈액을 채취하여 3,000 rpm에서 15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혈청은 －70℃에서 분석 전까지 냉

동보관 하였다. 혈청 내 Albumin,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BUN (Blood Urea Nitrogen) 
및 Total Protein 농도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Hitachi 7020 
automatic analyzer,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도체조사 

도체조사는 사양시험이 종료된 공시축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

명환경부 (경기도 수원시) 내 시험도축장에서 도축한 후, 0℃에서

18~24시간 동안 도체를 현수시킨 후 육량판정요인 (도체중, 등지방

두께, 배최장근단면적)과 육질판정요인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을 소도체등급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축산물등급 판

정사가 평가하였다. 

4.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성적들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oftware, 1999)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및 처리구간 유의성

(p<0.05)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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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owth performance of Hanwoo cows according to feeding patterns of concentrates

   Item T11) T22) T33)

Age (year)     6.4  ±  0.76)     5.7  ±  0.6     5.9  ±  0.1
Initial BW4) (kg)  493.0  ±23.6 463.9  ±25.6 472.1  ±39.3
Final BW (kg) 641.4  ±24.3 642.8  ±26.6 645.9  ±24.1
ADG5) (kg/d)     0.62±  0.06     0.75±  0.04     0.72±  0.06

1) T1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8 months
2) T2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6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2 months
3) T3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4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4 months
4) BW : Body weight
5) ADG : Average daily gain 
6) Means ± standard error of means. 

Table 3.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io of Hanwoo cows according to feeding patterns of concentrates

      Item T11) T22) T33)

Feed intake (kg) 
Concentrate   7.84±0.005)   7.84±0.20   8.18±0.18

     Rice straw   3.53±0.06a   2.83±0.14b   2.84±0.10b

  DMI 4) (kg) 10.01±0.05   9.38±0.30   9.70±0.23
    Feed conversion ratio (Feed/Gain kg) 17.79±2.09a 12.83±0.63b 14.13±1.19ab

1) T1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8 months
2) T2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6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2 months
3) T3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4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4 months
4) DMI : Dry matter intake. 
5) Means ± standard error of means.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결과 및 고찰

1. 발육 및 사료섭취량

한우 경산 암소의 비육 시 농후사료 급여방법별 (T1, T2 및 T3) 
발육 및 사료섭취량은 Table 2와 3에 나타내었다. 각 처리구별 종

료체중은 641.4, 642.8 및 645.9 kg 이었고, 일당증체량은 0.62, 
0.75 및 0.72 kg/일로 발육성적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하지만, 일당증체량에 있어 전기간 배합사료를 제한 급여한

T1 처리구가 가장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사료섭취량은 비록

통계적인 유의 차이는 없었지만 T1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들에 비

해 다소 많이 섭취하였는데, 이는 배합사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볏

짚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0.05). 
그러나 1 kg 증체당 사료요구량은 T1 처리구 (17.78 kg)가 T2 처

리구 (12.83 k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이전 연구에

서는 비육기간 (4~8개월), 영양수준 (TDN 및 CP) 및 배합사료 급

여방법 (자유채식 또는 제한급여) 등의 사양관리 방법에 따라 일당

증체량 (0.65~1.1 kg/일), 건물섭취량 (9.38~12.55 kg) 및 사료요구

량 (9.74~17.79 kg) 등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출

하체중 (611~645 kg) 및 도체중 (331~366 kg)은 본 연구의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Jeong 등, 2006; Lee 등, 2011; Lee 등, 2012; 
Park 등, 2010). 본 연구에서도 비육전기 (4개월) 이후 자유채식구

에서 배합사료 섭취량이 증가되었지만, 일정기간 이후 제한급여 수

준 또는 이하로 배합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체지방의 증가가 사료섭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Fox 등, 
1992), 이는 지방조직이 섭취량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이라는 보고

도 있다 (NRC, 1987). 전기간 제한 급여구인 T1의 조사료 섭취량

이 높은 것은 배합사료 제한에 따라 조사료 섭취량이 증가한 것으

로 판단되고, 상대적으로 배합사료의 자유채식 급여구 (T2, T3)가
일정 수준 에너지 함량의 증가로 에너지 소화율 감소와 함께 조사

료의 섭취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Baumgardt, 1970; 
Caratree and Williams, 1971; DelCurto 등, 1990).

2. 혈액 성상

한우 암소 비육 시 배합사료의 급여방법별 혈청 대사물질의 농도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Albumin의 농도는 비육개시 후 배

합사료를 제한급여 한 초기 4개월 동안에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험종료 시에는 T2와 T3 처리구가

T1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Cholesterol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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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parameters of Hanwoo cows according to feeding patterns of concentrates

    Item
Fattening periods (Months)

Initial 2 4 6 8

Albumin (g/dl)
T11)

T22)

T33)

    4.58±  0.234)

    4.72±  0.15 
    4.39±  0.12

    3.69±  0.39
    4.17±  0.29 
    4.40±  0.12

    4.28±  0.32 
    4.06±  0.45 
    3.97±  0.44

    3.99±  0.44 
    4.64±  0.44 
    4.63±  0.50

    4.64±  0.25b 

    5.36±  0.18a

    5.34±  0.25a

Cholesterol (mg/dl)
T1
T2
T3

193.0  ±12.4 
217.5  ±12.5 
197.8  ±  9.4 

200.8  ±16.2 
215.0  ±14.1 
220.4  ± 5.8 

233.9  ±15.6
203.1  ±18.4 
238.2  ±26.6

254.5  ±12.8
285.0  ±21.5 
282.9  ±14.2

234.5  ±  9.6
255.6  ±10.9 
230.6  ±10.4

Triglyceride (mg/dl)
T1
T2
T3

109.8  ±  2.1
106.3  ±  1.4 
109.7  ±  3.0

112.0  ±  2.9
112.4  ±  1.5 
111.1  ±  1.9

  69.4  ±  2.8
  63.9  ±  4.0 
  67.5  ±  3.8

  75.9  ±  4.6
  74.6  ±  5.2 
  76.2  ±  4.3

  83.7  ±  3.9b

  93.3  ±  5.3ab

  97.5  ±  3.9a

Glucose (mg/dl)
T1
T2
T3

  85.7  ±  2.3 
  88.0  ±  3.8 
  81.9  ±  2.2 

  78.8  ±  3.6 
  82.7  ±  2.8 
  77.8  ±  2.6 

103.9  ±  4.2 
  91.4  ±  6.9 
  92.5  ±  6.9

  92.6  ±  4.5b 
108.7  ±  9.5ab 

112.7  ±  3.8a

112.6  ±  5.51 
115.6  ±  5.24 
121.6  ±  4.27

GOT (U/L)
T1
T2
T3

  64.2  ±  7.4 
  63.3  ±  3.9 
  55.8  ±  3.9

  60.2  ±  2.9 
  60.2  ±  8.0 
  63.9  ±  2.9

  65.1  ±  6.4
  55.1  ±  9.1 
  61.7  ±  8.7

103.7  ±12.9 
  98.4  ±11.0
  97.1  ±  7.0

  89.0  ±  7.3 
106.2  ±  8.2
  90.5  ±  6.0

BUN (mg/dl)
T1
T2
T3

  26.2  ±  2.2a 

  17.7  ±  2.1b 

  24.6  ±  1.0a

  27.2  ±  3.6 
  24.2  ±  3.0 
  30.7  ±  3.8

  13.2  ±  1.9 
  11.4  ±  2.3 
  14.2  ±  1.4

  26.0  ±  2.5 
  20.4  ±  2.2 
  20.1  ±  3.2

  22.6  ±  2.3 
  27.6  ±  7.9 
  17.4  ±  2.1

GPT (U/L)
T1
T2
T3

  19.7  ±  1.5 
  18.0  ±  1.8 
  17.4  ±  1.0

  18.3  ±  2.4 
  17.7  ±  1.9 
  19.1  ±  1.2

  18.3  ±  3.1 
  13.5  ±  2.6 
  16.5  ±  3.0

  19.0  ±  1.6b 

  23.5  ±  2.2ab

  25.1  ±  1.4a

  20.6  ±  1.5 
  20.4  ±  1.9 
  20.3  ±  1.6

Total Protein (g/dl)
T1
T2
T3

    7.85±  0.43 
    7.29±  0.44 
    7.43±  0.24

    6.20±  0.65 
    6.56±  0.56 
    7.24±  0.59

    6.87±  0.75 
    5.36±  0.67 
    6.06±  0.75

    8.33±  0.76 
    9.00±  0.68 
    9.49±  0.98

    8.64±  0.48 
    8.57±  0.59 
    8.27±  0.75

1) T1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8 months
2) T2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6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2 months
3) T3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4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4 months
4) Means ± standard error of mean.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는 모든 처리구가 비육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지만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GOT, BUN 
및 total protein의 농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Triglyceride는 비육 8개월에서 T3 처리구가 가장 높은 결과

를 나타내었다 (p<0.05). Glucose는 비육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비육개시 6개월째 배합사료 자유채식 급여

구 (T2 및 T3)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GPT 농도는 T1 처리구가 비육 6개월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

를 보였다(p<0.05). 혈류 내로 유입된 대사물질의 농도는 가축의

영양소 이용과 대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영양생리 연구에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Kwon 등, 2005; Raghuvansi 등, 
2006). 체조직 내 단백질 합성량이 증가하면 전구물질인 albumin

이 이용되는 것 (Gil, 1999)으로 발육이 왕성한 수소가 거세우 보

다 albumin의 농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Galbraith 등, 1978),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증체가 낮은 전기간 제한급여구 (T1)가 자유채

식 급여구 보다 albumin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 이용된 시험축의 성별, 나이 및 품종 등에서 이전의 연

구와는 차이가 있었고, 특히 시험축의 나이가 6세 이상으로 영양소

섭취량이 높은 반면 체조직 내 단백질 합성이 낮은 결과로 판단된

다. Cholesterol의 농도는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사료

에너지 섭취가 증가할수록 농도가 높다 (Arave 등, 1975)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중성지방의 농도는 T3 처리구가 높았는

데, 이전의 연구에서도 거세우의 배합사료 자유채식이 제한급여에

비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Kwon 등, 2005).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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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rcass characteristics of Hanwoo cows according to feeding patterns of concentrates

    Item T11) T22) T33)

Yield traits

   Carcass weight (kg) 379.4±16.74) 373.9±16.0 382.4±24.8

   Back fat thickness (mm)   11.9±  2.9     8.1±  1.3   13.0±  1.8  

   Rib eye area (cm2)   89.9±  3.7   95.9±  5.3   87.3±  4.1 

   Yield index   66.9±  2.1ab   70.4±  1.3a   65.0±  1.4b 

   Yield grade (A:B:C, %) 67:11:22 78:22:0 33:45:22

Quality traits

   Marbling score     3.4±  0.2     3.6±  0.6     4.0±  0.4 

   Meat color     5.7±  0.2     5.6±  0.2     5.4±  0.2

   Fat color     3.3±  0.2     3.2±  0.2     3.8±  0.3 

   Texture     2.0±  0.0     1.9±  0.1     1.9±  0.1 

   Maturity     7.1±  0.7     6.6±  0.6     6.6±  0.8

   Quality grade (1++:1+:1:2, %) 0:0:56:44 11:0:22:67 0:12:44:44
1) T1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8 months
2) T2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6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2 months
3) T3 : The group fed restricted concentrate feeding for 4 months and ad libitum feeding for 4 months
4) Means ± standard error of mean.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도당은 반추동물의 지방합성에 있어서 중요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Choi 등, 2009; Vernon, 1992). Kwon 등 (2005)의 연구에서는

74~99 mg/dl, Choi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약 70~85 mg/dl 수준

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77~121 mg/dl로 비육후기에 다른 연구결

과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심근경색 및 간 실질 세포의

변성괴사 등과 관련이 있는 GOT 및 GPT 효소 활성치에서 한우

에서는 평균 48 U (Do 등, 1990)와 15~29 U (Nam and Young, 
1971)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GOT 및 GPT 분석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연령, 성별 및 사양관리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진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양소공급량에 따른 처리구간 혈액 내 대사물질의 농도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혈중 대사물질은 발육 (Table 2) 및 도

체특성 (Table 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도체특성

한우 암소 27두를 공시하여 배합사료 급여방법별 사양시험을 종

료하고 시험축을 도축하여 도체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육량특성에서 도체중은 T1, T2 및 T3 처리구별로 각각

379.4, 373.9 및 382.4 kg으로 처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등

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에서도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육량지수는 T3 처리구 (65.0)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p<0.05), 육량 A 등급 출현율 또한 T2 처리구가 78%인 반면 T3 

처리구는 33%로 차이를 보였다. 육질특성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

색, 조직감 및 성숙도)을 조사한 결과,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p>0.05), 육질등급 판정의 주요 요인인 근내지방도는 각

처리구별로 각각 3.4, 3.6 및 4.0으로 나타났다.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각 처리구별로 56, 33 및 56%로 나타났다.  
2011년 한우 암소 평균 도체중은 317 kg (APGS, 2011) 이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사료 및 사양관리에 있어 다른 연구들 (Jeong 
등, 2006; Lee 등, 2011; Lee 등, 2012, Park 등, 2010)과 환경

적 요인은 달랐지만 도체중은 340~380 kg 범위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체율과 등심단면적은 육량지수 및 육량등급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으로 영양소 급여량이 높은 T3 처리구가 불가식 지

방 함량이 높아 도체율이 낮고 (Jeong 등, 2006), 개체특성에서 등

심단면적이 작아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2011년도에 도축된 한

우 암소의 평균 근내지방도는 3.7 (APGS, 2011) 이었는데, Lee 
등 (2012)은 배합사료 자유채식 시 근내지방도가 3.38~4.25 범위

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우 암소에 배합사료를 자유채식한 Park 
등(2010)의 연구와 Jeong 등 (2006)의 한우 경산암소 근내지방도

역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도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던 자유채식 급여구가 근내지방도 및 육질에 있어 향

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전의 연구와 사육환경 및 개체차이는

있겠지만, 자유채식에 따른 육량등급 저하 및 생산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고, 육질에 있어서도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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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전기간 배합사료 제한급여는 일정기간 증체 후

유지에너지 및 근내지방 침착에 요구되는 사료에너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비육후기 일정기간 배합사료를 자유채식시킨 것

이 육질등급에 있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한우 비육 암소

의 유지에너지 및 비육단계별 적정 영양소 요구량에 관한 추가 시

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 암소 비육시 배합사료 급여형태가 발육, 혈액성

상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처리구는

배합사료 제한급여 8개월 (T1), 제한급여 6개월 후 자유채식 2개월

(T2) 및 제한 4개월 후 자유 4개월급여 (T3)로 3처리 9반복으로

완전임의배치 하였다. 배합사료 급여형태별 발육은 처리구간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일당증체량은 T2 처리구 (0.75 kg/d)
가 다른 처리구 (T1: 0.62 kg/d, T3: 0.72 kg/d)에 비해 높은 경향

을 나타내었다. 건물섭취량은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T1 처리구의 볏짚 섭취량이 다른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사료요구량은 T1: 17.8, T2: 12.8 및 T3: 14.1 kg으로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p<0.05). 혈청 내 albumin, 
triglyceride, glucose 및 GPT의 농도는 비육개시 6개월에서 8개

월에 T3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육량특성에서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처리

구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육량지수는 T2 처리구가 T1 처리구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육량 A등급 출현율은

T2 처리구가 78%로 모든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육질특성 중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는 처리구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근내지방도와 육질 1등급 이

상출현율은 T3 처리구( 4.0, 56%)가 다른 처리구 (T1: 3.4, 56%; 
T2: 3.6, 33%)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 암소 비육시 배합사료의 급여는 비육초기 4개월은 제한급여

(체중의 1.6%) 하고 비육후기 4개월에 자유채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제어: 한우암소, 배합사료, 발육, 도체특성, 혈액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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