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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ietary silicate based complex mineral (SCM) on the 
performance of broiler chicks. Four hundred fifty one day old Cobb × Cobb broiler chicks were fed with commercial diets at 
0%, 0.05%, 0.10%, 0.15% and 0.20% SCM with five replicates for five weeks.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were measured weekly, and blood composition, immunity and meat quality were evaluated at the end of experiment. During 
overall period weight gain in chicks fed diet containing 0.1% SCM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s compared with that of control 
(p<0.05). Feed intake showed no consistency among the treatments. Feed conversion appeared to increase in the chickens fed 
with SCM addition diets during prestarter period. Albumin, glucose and other blood parameters related to chicken health 
tended to improve at the level of 0.05% SCM addition treatments. Drip loss in breast mea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more than 0.05% SCM addition (p<0.05). The expression of IL-2 (Interleukin-2) in blood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chickens 
fed with SCM of 0.05% or 0.10% level than other treatments (p<0.05). The optimum SCM concentration for commercial dietary 
supplementation for improving broiler performance and other health-related parameters was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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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세계적으로약 40여종이존재하는규산염광물질은물
리화학적으로흡착성, 이온교환성및팽윤성등과같은다양
한 특성이 존재하므로 항생제를 대체하는 가축용 배합사료

첨가제로 그 가치가 연구되어 왔다(Schneider et al., 2016). 
가금에서광물질은소낭, 선위및근위에서저작과소화활동
을통하여분쇄및이온화되며, 장에도달하여올리고펩티드
와 킬레이트 결합 후 흡수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선행
연구에서규산염의첨가급여는사료의장내통과시간을지연

시켜 수분흡수및 사료의소화율과 이용률을 증대하므로 성

장을높게하였다(Karamanlis et al., 2008; Pasha et al., 2008). 
또한 유해가스를 흡착하여 계사 내부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Joo et al., 2007; Lee et al., 2009a), 가금류에급여시에강건

성과면역능력을증진시킨다고하였다(Al-Beitawi et al., 2017; 
Lee et al., 2009b). 그러나이러한광물질도가축에서필요한
요구량보다 높게 섭취하면 배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야기될

수있고(Lee et al., 2009a), 일부는생체에서독성을야기하므
로성장장애를초래할수있다(Wang et al., 1989). 이러한규
산염 광물질은 광물마다 조성이 천차만별이고, 섭취한 광물
질의일부는킬레이트화되어흡수될수없으므로가축용사

료에 광물질의 적정 첨가수준 구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규산염이 다

량 함유된복합광물질을 육계에급여하여생산성, 계육품질, 
계육지방산, 혈액성상 및 면역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여 사료첨가제로서 최적 수준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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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동물 및 설계

Cobb 육계 450수를 5개처리구, 6반복으로반복당 15수씩 
배치하여 5주간 사양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시험에 이용된
광물질은 SiO2(73.2%)를 중심으로 Al2O3(14.8%), CaO (1.37 
%) 및 Fe2O3(0.61%) 등으로구성되었으며, 1.2 mm 직경으로 
기초사료에 0%, 0.05%, 0.10%, 0.15%, 0.20% 수준으로 첨
가하여각처리구에분배하였다. 시험사료는옥수수와대두
박위주로 배합되었으며, 사육초기 1주령 ME 3,050 kcal/kg, 
CP 23%, 사육 전기 2∼3주령 ME 3,100 kcal/kg, CP 21% 및 
사육후기 4∼5 주령엔 ME 3,200 kcal/kg, CP 19% 수준으로
급여하였으며(Table 1), 사육초기, 전기, 후기에각각크럼블, 
펠렛 형태로 급여하였다. 사양관리는 관행적인 방식으로서
자리깃으로 왕겨를 사용하였고, 사료와 물은 무제한으로 섭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사항목 및 방법

1) 체중,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체중과사료잔량은 사육초기, 전기, 후기로 구별하여 모
든개체를매주측정하였다. 사료섭취량은총급여량에서사
료 잔량을 공제하여 측정하였고, 사료요구율은 사료섭취량
에서 증체량을 나누어 계산하였다.

2) 혈액 성상

혈액은사양시험종료후처리구당육계 10 수의혈액을 
채혈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전자동 생화학 분석 장비(Auto- 
matic Biochemical Analyser, Thermo Konelab 2, Finlan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pH, 육색, 육즙손실, 조리감량 및 전단력

처리구당 10수를희생시킨후가슴살을채취하여분석하
였다. pH는 Mettler Toledo PH/ Ion S220(Leicester, UK) 육
색은 Konica Minolta, CM-2500d(Ramsey, NJ, USA), 전단력
은 3342 Instron Corporation(Norwood, MA, USA) 모델을 사
용하여 각각 3번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여 나타내었
다. 육즙손실과조리감량는처리전과후의무게를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육즙손실은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고, 조리감량은 70℃의 물에서 15분간 가열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4) 계육 지방산

지방산분석은처리구당 10수에서가슴살을채취하여분

Table 1. Component and composition of basal diet in broilers

Ingredient Pre-starter Starter Grower

Corn 51.93 57.68 60.66

Soybean meal 37.51 26.87 18.08

Corn gluten meal - 4.313 6.384

Wheat 3.000 5.000 5.000

Wheat bran - - 3.000

Soybean oil 2.500 2.000 3.000

Limestone 1.524 1.277 1.429

DCP 1.700 1.807 1.321

Salt 0.398 0.390 0.388

Lysine 0.291 0.349 0.443

Methionine 0.166 0.103 0.084

Vitamin premix1 0.100 0.100 0.100

Mineral premix2 0.100 0.100 0.100

Total 100.000

Chemical 
composition

ME (kcal/kg) 3,050 3,100 3,200

CP (%) 23 21 19

Calcium (%) 1.100 1.000 0.950

Lysine (%) 1.450 1.250 1.120

Methionine (%) 0.517 0.454 0.421

Sodium (%) 0.180 0.180 0.180

Available P (%) 0.450 0.450 0.350

1 Contains per kg: vitamin A, 12,000 IU; vitamin D3, 5,000 IU; 
vitamin K3, 3 mg; vitamin B1, 2 mg; vitamin B2, 6 mg; vitamin 
B6, 4 mg; vitamin B12, 25 mg; biotin, 0.2 mg; folic acid, 0.2 mg; 
niacin, 70 mg; pantothenic acid, 20 mg.

2 Contains per kg; Cu, 20 mg; Co, 0.5 mg; Fe, 50 mg; I, 1,300 mg; 
Mn, 120 mg; Se, 0.3 mg; Zn, 100 mg.

석하였다. 동결건조시킨 시료를 0.5 g 채취하여 methanol과
bro-trifluoride in methanol용액을 2 mL씩 첨가한 후 heating 
block에서 80℃로 2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증류수와 hexane
용액을 각각 3 mL 첨가한 후 원심분리(3,000 rpm, 4℃, 15 
분)를 하여 상층액인 지방산 1 mL를 분리하였다. 분석에는
GC-MSD(6870N-5973, Agilent, USA)을 이용하였고, 칼럼은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100 m × 0.25 mm × 0.2 μm film 
thickness, SPTM-2560, USA)을이용하였다. Carrier gas는헬륨
을 사용하였으며, split ratio는 10:1로 하여 flame i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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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FID)로 분석하였다.

5) 혈청 내 Interleukin-2(IL-2)과 Interleukin-6

(IL-6) 발현

육계 혈액 내 백혈구의 RNA는 RNAiso plus(Takara, Ja- 
pan)를이용하여분리하였고, BioSpec-nano(Shimadzu, Kyoto, 
Japan)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RNA 500 ng을 65℃에서 5분
간 가열시킨 뒤, ReverTra Ace® qPCR RT 키트(Toyobo, Ja- 
pan)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SYBR green PCR 키
트(TOPreal qPCR 2X Premix, enzynomics)를처리한후 CFX 
Connect Real-Time System(Bio-rad, USA) 기기를 이용하여
PCR 기법으로 IL-2와 IL-6의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Table 2).

3. 통계처리

수집된데이터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Ver- 
sion, Cary, NC, 2002)의 General Linear Model(GLM)을 이
용하였으며, Duncan(1955)의다중검정법을통하여 0.05 수준
으로 유의성을 구명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체중,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

규산염 복합광물질의수준별 급여가 육계의 체중, 증체량, 
사료섭취량 및 사료요구율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사육초기 1주령체중, 증체량 및 사료섭취량은 처리
구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사료요구율은 0.10% 첨가
구에서 1.070으로 대조구의 1.126에 비하여 개선되는 경향
을보였다. 사육전기 2∼3 주간증체량은 0.05와 0.10% 첨가
구에서 각각 711.21과 710.29 g으로 대조구의 690.43 g에 비
하여높은경향을보였으며, 4∼5주와총사육기간중의증체
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0.10% 첨가구에서 유의하게 높았으
며(p<0.05), 0.15% 및 0.20% 급여구에서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 사료섭취량 처리구간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사료요

Table 2. Primer used for the quantitative real-time PCR

Cytokines Primer sequence

IL-2
Forward 5’-GCTAATGACTACAGCTTATGGAGCA-3’

Reverse 5’-TGGGTCTCAGTTGGTGTGTAGAG-3’

IL-6
Forward 5’-AAATCCCTCCTCGCCAATCT-3’

Reverse 5’-CCCTCACGGTCTTCTCCATAAA-3’

구율은규산염첨가구에서개선되는경향을보였지만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Joo et al.(2007)은 규산염 점토광물질 0.3% 
첨가수준에서 육계의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Karamanlis et al.(2008)도 천연규산염은 육계의 체
중과증체량을증가시킨다고하였다. 본연구결과도선행연
구 결과와 유사하게 육계에 복합광물질의 급여는 증체량을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원인은 규산염 광물질이 육계의 단백
질 소화율과 이용성을 개선하였으며(Pasha et al., 2008), 체
내 단백질 합성과 성장호르몬을 자극(Underwood, 2012)하
였기때문으로사료된다. 그러나복합광물질 0.10% 첨가보다 
높은 0.15와 0.20% 첨가급여수준에서 증체량이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는 육계에서 생리적으로 요구하는 광물질 수준
보다 높게 급여함으로써 체내 독성을 야기하고 성장장애를

초래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Wang et al., 1989). 그러므로 
본실험의결과, 육계사료에생산성의극대화에적합한광물
질의 첨가수준은 0.10%로 사료되었다.

2. 알부민, 콜레스테롤, 글루코오스, AST, ALT, 단백

질 및 중성지방

규산염복합광물질의수준별급여가육계의혈청내알부

민, 콜레스테롤, 글루코오스, AST, ALT, 단백질및중성지방
에미치는영향은 Table 4에나타내었다. 알부민은 0.05% 첨
가구에서 1.60 g/dL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콜레
스테롤은 처리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글루코오스는 광물질
0.20% 첨가구(336.51 mg/dL)에서 대조구(297.69 mg/dL)와
0.05% 첨가구(292.19 mg/dL)에비하여유의적으로증가하였
다(p<0.05). AST와 ALT는 첨가수준 차이가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고, HDL 콜레스테롤도 처리구간에 통계적차
이는 없었지만 0.05%첨가구에서 126.09 mg/dL로 대조구의
113.93 mg/dL에 비하여 수치적으로 증가하였다. 단백질은
처리구간 차이는 없었지만, 중성지방은 0.05%, 0.10% 첨가
급여구(90.42∼109.25 mg/dL)에서 대조구 및 0.15∼0.20 % 
첨가급여구(135.61∼163.72 mg)에비하여유의적으로감소하
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Choi(2005)와 Al-Beitawi et al. 
(2017)의규산염중심점토광물질의 2% 첨가수준이육계혈
청 내중성지방을감소시켰다는결과와는유사하였지만,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켰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이는 Lee 
et al.(2003)와 Yang et al.(2005)의 연구에서 규산염 광물의
입자도에따라가축의생리적작용이달라진다고하였으므로 
입자도가작은점토광물질은본연구에서사용된 1.2 mm 입
자광물질보다육계의 HDL 콜레스테롤향상에효과적일것
으로 유추되었지만, 추후 육계에서 규산염 광물의 입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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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feeding SCM on performance in broilers

Treatment (%) Body weight (g) Weight gain (g) Feed intake (g) Feed conversion

------------------------------------ Pre-starter (0∼1 week) ------------------------------------

0  205.63  162.82  183.38 1.126

0.05  210.67  167.72  180.22 1.075

0.10  209.68  166.69  178.42 1.070

0.15  207.56  164.36  181.78 1.106

0.20  208.11  165.08  180.69 1.095

SEM    0.84    0.83    1.17 0.007

P value    0.38    0.38    0.76 0.090

------------------------------------ Starter (2∼3 weeks) ------------------------------------

0  896.06  690.43 1,041.92 1.509

0.05  921.87  711.21 1,045.50 1.471

0.10  919.97  710.29 1,039.00 1.463

0.15  909.18  701.63 1,044.57 1.489

0.20  901.57  693.46 1,045.19 1.507

SEM    3.54    3.33    5.98 0.009

P value    0.08    0.16    1.00 0.410

------------------------------------ Grower (4∼5 weeks) ------------------------------------

0 1,847.87b  951.81 1,788.64 1.880

0.05 1,887.62ab  965.74 1,778.66 1.842

0.10 1,923.70a 1,003.73 1,823.05 1.818

0.15 1,896.95ab  987.11 1,764.36 1.786

0.20 1,857.95b  956.38 1,737.59 1.816

SEM    8.21    7.73   17.45 0.013

P value    0.01    0.16    0.65 0.200

------------------------------------ Total (0∼5 weeks) ------------------------------------

0 1,847.87b 1,805.06b 3,013.93 1.670

0.05 1,887.62ab 1,844.67ab 3,004.38 1.629

0.10 1,923.70a 1,880.71a 3,040.47 1.617

0.15 1,896.95ab 1,853.09ab 2,990.70 1.614

0.20 1,857.95b 1,814.92b 2,963.47 1.633

SEM    8.21    8.20   16.62 0.009

P value    0.01    0.01    0.70 0.260

a,b Value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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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feeding SCM on serum composition in broilers

Treatment
(%)

ALB1)

(g/dL)
CHOL2)

(mg/dL)
Glucose
(mg/dL)

AST3)

(IU/L)
ALT4)

(IU/L)
HDL5)

(mg/dL)
Protein
(g/dL)

TG6)

(mg/dL)

0 1.50ab 172.00 297.69bc 206.14 2.58 113.93 3.93 135.61ab

0.05 1.60a 185.91 292.19c 245.37 2.09 126.09 4.09  90.42c

0.10 1.41b 172.38 302.42bc 237.56 2.41 118.23 3.57 109.25bc

0.15 1.41b 176.90 313.82b 240.73 2.46 120.12 3.67 136.19ab

0.20 1.41b 181.33 336.51a 215.63 3.42 116.90 3.64 163.72a

SEM 0.02   3.02   3.89  13.02 0.21   1.56 0.08   7.27

P value 0.01   0.57  <0.01   0.87 0.35   0.14 0.24   0.01

a∼c Value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1) Albumin, 2) Cholesterol, 3) Aspartate amino transferase, 4) Alanine amino transaminase, 5)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6) Trigly 
cerides.

Table 5. Effect of feeding SCM on meat quality in broilers

Treatment
(%) pH

Color (CIE) Drip loss
(%)

Cooking loss
(%)

Shear force
(kgf)Br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0 5.77 51.76 2.69 4.52 2.29a 7.17 2.02

0.05 5.78 52.55 2.73 5.59 1.72ab 6.17 2.36

0.10 5.78 52.03 2.45 5.20 1.46b 6.89 2.10

0.15 5.76 52.63 3.32 5.42 1.66b 6.91 2.45

0.20 5.75 50.21 2.90 5.42 1.39b 7.09 2.61

SEM 0.01  0.52 0.14 0.22 0.10 0.22 0.10

P value 0.94  0.61 0.56 0.62 0.03 0.64 0.31

a,b Value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관련된 연구가 광범위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부민은간의기능을평가하는수단이며, 중성지방은
혈관질환에 관련되는 요인에 속하는데, 본 연구에서 육계에
광물질첨가급여시에이러한건강과관련된인자들이개선

되는 경향을 보였다.

3. pH, 육색, 육즙손실, 조리감량 및 전단력

규산염복합광물질수준별급여가계육의 pH, 육색(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육즙손실(drip loss), 조리감량(cooking 
loss) 및 전단력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pH
와 육색(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에는 복합광물질의 급여수
준에 따라서 처리구간 차이는 없었다. 육즙손실은 광물질
0.10∼0.20% 첨가구에서 1.36∼1.66%로서대조구의 2.2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다(p<0.05). 조리감량도 복합광물질첨
가구에서 6.17∼7.09%로서 대조구의 7.17%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전단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Mallek 
et al.(2012)은 zeolite 광물질 1% 첨가구에서 계육의 단백질
결합을 향상시키므로 보수력을 증진시킨다고 하였고, Choi 
(2005)도 규산염 중심의 점토광물질 5% 첨가수준에서 보수
력이 약 7% 증가하였다고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는 본연
구결과와유사하였고, 이것은광물질의세포내이온화교환 
역할(Underwood et al., 1999)과 규산염 광물질의 높은 흡착
력 및 수분 흡수력에서 기인(Baerlocher et al., 2007)된 것으
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결과, 육즙손실은 0.20% 첨가구에서
가장개선되었지만, 0.10% 첨가구와통계적인차이가없었으
므로 계육 수분유지를 위한 규산염 광물질의 효율적인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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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feeding SCM on fatty acids (%) in breast meat of broilers

Treatment
(%) C14:0 C16:0 C16:1

(n-7) C18:0 C18:1
(n-9)

C18:2
(n-6)

C18:3
(n-6)

C20:1
(n-9)

C20:4
(n-6)

C22:6
(n-3) MUFA1) PUFA2) UFA3) SFA4) UFA/

SFA

0 0.79 24.68a 5.78 9.74 41.03ab 16.16 0.24 0.76 0.58 0.24 47.57 17.22 64.79ab 35.21ab 1.84ab

0.05 0.82 24.48a 6.14 8.72 41.32ab 16.97 0.25 0.71 0.42 0.17 48.17 17.81 65.98ab 34.02ab 1.96ab

0.10 0.73 22.97b 5.44 9.09 43.01a 16.80 0.26 0.76 0.64 0.31 49.21 18.00 67.22a 32.78b 2.05a

0.15 0.80 24.96a 5.96 8.79 40.44ab 17.38 0.17 0.81 0.51 0.19 47.21 18.24 65.45ab 34.55ab 1.90ab

0.20 0.76 25.46a 5.64 10.13 38.44b 17.67 0.22 0.75 0.64 0.29 44.83 18.83 63.66b 36.34a 1.76b

SEM 0.02  0.26 0.19 0.36  0.56  0.31 0.02 0.02 0.05 0.02  0.66  0.36  0.41  0.41 0.03

P value 0.57  0.01 0.84 0.70  0.05  0.63 0.66 0.58 0.55 0.31  0.32  0.74  0.05  0.05 0.05

a,b Value with the same letters in th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1) Monounsaturated fatty acid, 2) Polyunsaturated fatty acid, 3) Unsaturated fatty acid, 4) Saturated fatty acid.

첨가수준은 0.10%로 사료된다.

4. 계육 지방산

육계에 규산염 복합광물질의 수준별 급여가 육계의 가슴

육지방산함량에미치는영향은 Table 6에나타내었다. 육계
의가슴살지방산은주로 Oleic acid(C18:1 n-9), Palmitic acid 
(C16:0), Linoleic acid(C18:2 n-6) 및 Palmitoleic acid(C16:1 
n-7)로 확인되었는데, Palmitic acid(C16:0)는 0.10% 첨가구
에서 22.97%로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Oleic acid(C18:1 
n-9)는 43.01%로 높게 측정되어(p<0.05), 0.10% 첨가구에서
전체 불포화지방산(UFA) 함량은 67.22%로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고(p<0.05), 반대로전체포화지방산(SFA) 함량은 32.78 
%로 감소하였다(p<0.05). 단일불포화지방산(MUFA)과 다중
불포화지방산(PUFA)는 처리구간 유의성은 없었으나, UFA/ 
SFA 함량은 0.10% 첨가구에서 2.05로가장높게나타났다(p 
<0.05). 이러한결과는 Mallek et al.(2012)과 Kim et al.(2017)
이 육계에 규산염의 급여가 가슴살의 Palmitic acid(C16:0)를
감소시키며, Oleic acid(C18:1 n-9)를 증가시키므로 계육 내
불포화지방산 함량을 증진시킨다는 보고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불포화지방산은계육의품질을 평가할수
있는주요기준에속하는데(Weber, 2001; Barroeta, 2007), 그 
함량이 높을수록 향미, 질감과 같은 고기의 맛이 개선될 수
있다(Risso and Carelli, 2017). 본 연구결과, 복합광물질 0.10 
% 첨가 급여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계육의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증대되었으므로, 규산염 복합광물질은 계육의 품질
을 개선할 수 있었다.

5. 혈액 내 IL-2와 IL-6 발현

육계에 규산염 복합광물질의 수준별 급여가 면역 능력과

관련되는혈액내 IL-2와 IL-6의발현에미치는영향은 Fig. 1
에나타내었다. IL-2는규산염복합광물질 0.05%와 0.10% 첨
가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며(p< 
0.05), IL-6도 복합광물질 0.05%와 0.10% 첨가구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처리구간에 통계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IL-2는 natural killer 세포, B세포및 T세포에영향을
주고, IL-6는 B세포가 항체생산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는
싸이토카인으로 IL-2와 IL-6 모두 체내의 면역작용을 담당
한다(Janeway et al., 1999). Lee et al.(2009b)은 규산염 중심
의 복합광물질의 첨가급여는 산란계에서 면역반응을 증가시

켜 살모넬라와 같은 세균감염에 대한 방어능력을 증대시킨

다고 하였으며, Joo et al.(2007)과 Hasan et al.(2010)은 광물
질이 육계의 B세포 관련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항체 역가를

Fig. 1. Effect of feeding SCM on expression of IL-2 and IL-6 
in blood of br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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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고, Gilani et al.(2013)은 so- 
dium bentonite 광물의 2% 급여수준에서 산란계의 면역글로
불린 G를증가시킨다고하였다. 이러한선행연구보고와유
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규산염 광물질의 급여로 IL-2의 발현
을 높게 하였으므로 육계의 면역능력을 높게 하였다.

적 요

본연구는규산염복합광물질의수준별급여가육계의생

산성 및 면역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5주간
사양실험을 실행하였다. 처리구는 1일령 코브 450수에 시판
용육계용사료를기초사료로하여규산염광물질을 0%, 0.05 
%, 0.10%, 0.15%, 0.20% 수준으로 첨가하였으며, 5개 처리
구, 처리구당 6반복반복당 15수씩배치하였으며, 체중과사
료섭취량은 주간단위로 측정하였고, 실험 종료 시에 계육
품질, 혈액 성상 및 계육의 지방산 함량, 면역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체사양시험기간의체중과증체량은 0.10%의첨가수준

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5). 사
료섭취량과사료요구율은처리구간에차이가없었지만, 사육 
초기 7일간 사료요구율은 복합광물질 처리구에서 개선되는
경향을보였다. 혈중알부민, 혈당등, 건강과관련되는다른
인자들은 대조구에 비하여 규산염 첨가구에서 수준별로 반

응하며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계육에서 육즙손실은 모든
광물질급여구에서대조구보다매우낮았다(p<0.05). 혈청내 
알부민함량은 0.05% 첨가수준에서증가하였으며(p<0.05), 글
루코오스 함량은 0.05% 첨가수준에서 가장 낮았다(p<0.05). 
중성지방은 0.20% 첨가수준에서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0.05 
% 첨가수준에서가장낮았다(p<0.05). 가슴살에서지방산함
량은 처리구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0.05%와 0.10% 
첨가급여구에서 불포화지방산이 증가하였고, 포화지방산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혈액 IL-2 유전자 발현은 0.05% 
및 0.10% 첨가 급여구에서 다른 처리구보다 통계적으로 높
게나타났다(p<0.05). 본실험결과, 규산염복합광물질의 0.10 
% 첨가급여로육계의생산성은개선되었으며, 계육에서불
포화지방산이증가되었고, 혈액에서건강과관련된인자들의 
수준을 높게 하였으며, 면역 능력을 개선하였다.

(색인어: 규산염복합광물질, 육계, 생산성, 육질, 면역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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