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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금류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은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의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육계 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Corrier et al., 1999). 농가에서는 도계 과정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닭고기의 위생과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획하기 전에 사료를 급여하지 않는다

(Buhr et al., 1998). 하지만, 포획전절식으로사료를급여하
지않아육계가 Salmonella 등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깔짚
을 사료 대신 섭취하여 소낭 내 미생물에 대한 위험도가 증

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Buhr et al., 2017), 특히 사료
중단 2시간후 소낭이 Salmonella에오염된개체가 2배이상
증가하였다고보고되고있다(Corrier et al., 1999). 따라서병
원성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는 절식 시간에 관한 연구와 계

육의 미생물 오염을 감소시키기위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

하다(Stavric and D’Aoust, 1993). 
절식은 육계의 동물복지에 유의적인영향을 미치며, 지방

분해작용이나 대사율감소와 같은 여러 대사 작용의 원인이

된다(Van der Wal et al., 1999). 또한절식시간동안육계의체
온이 떨어지고 저장된 글리코겐이 고갈되며(Freem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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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valuate the impact of different feed withdrawal periods (2, 3, 4, 5, and 6 h) on 
Salmonella contamination in the crop, intestinal weight, and blood parameters of broilers before harvesting. A total of 100 
broilers (initial live weight 1.906±0.06 kg)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same five treatment groups and broilers had access 
to water but no feed before catching. Feed withdrawal times were 2, 3, 4, 5, and 6 h prior to slaughter. Measurements included 
live weight, pre-slaughter weight, carcass weight, weight of gastrointestinal tract. In addition, Salmonella and Campylobacter 
contamination in the crop, serum biochemical profiles, counts of leukocytes, erythrocytes, and platelets, and meat quality were 
assessed.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arcass weight, blood corticosterone, meat pH, meat color, and water holding capacity 
did not differ based on the feed withdrawal time. Carcass yield increased as the withdrawal time increased, but the weights 
of the crop, proventriculus, jejunum, ileum, and rectum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6 h (P<0.05). Salmonella counts were 
the lowest in the crops subjected to 6 h of feed withdrawal (P<0.05). Shear force was highest in chicken breast meat after 
6 h of feed withdrawal (P<0.05). However, when the feed was withdrawn after 6 h, the shear force increased, but it did 
not affect the sensory characteristics in consumers, and the Salmonella count also decreased and had a reduction effect on 
contamination during slaughter. These findings can serve as reference data for setting the feed withdraw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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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갑상선 호르몬 등 생
리적변화가발생한다. 이러한변화는 계육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tracci et al., 2001). 하지만 Hamidu 
et al.(2017)에 따르면 농장에서 계류단계까지의 총 절식 시
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육계는 생리적 스트레스를 받
지 않는다. 
성계가된육계의각소화기관내에서의사료체류기간은

소낭에서 45분, 선위와근위에서 70분, 회장에서 160∼200분, 
결장과 직장에서 30∼50분이다(Hajati, 2018). 이러한 소화기
관에서의소화시간을고려하여네덜란드에서는절식시간을

5시간으로 권장하고 있으며(PVE, 1992), Choi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육계의 오염을 줄이고 도체율을 높이기 위한 도

축 전 적정 절식 시간을 8∼12시간으로 정의하였다(Choi et 
al., 2008). 최근제시된국내동물복지규정에서는운송전에
2시간절식을하며, 최대절식시간은도계전 12시간으로제
한하고 있다(APQA, 2018). 
하지만 국내의 경우 운송 전 절식 시간을 농장주에 따라

일반적으로 3∼6시간 범위에서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운송 전부터 도계 전까지의 총 절식시간은 도계장 상황
에 따라 총 8∼12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12시간
이상 절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본연구는육계운송전, 실제농장에서설정한다

양한 절식 시간이 소낭 내 Salmonella 균 오염, 소화기관 무
게, 스트레스 및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
시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사양관리 및 실험 설계

본실험에서사용된공시동물의사양관리는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관리기준에 의거하
여 수행하였다(승인번호: NIAS20191536). 본 실험은 평사에
서 사육된 35일령 육계(Ross 308) 100수(1.906±0.06 kg)를
선별하여 5가지 처리구에 무작위로 배치하였으며, 물은 자
유롭게 공급하였고, 사료는 공급하지 않았다. 각 처리구 별
로절식 2, 3, 4, 5, 6시간후경추탈구법을이용하여육계를
개별적으로 도계하였다.

2. 조사항목

1) 절식전체중, 절식후체중, 도체중및소화기관무게

절식 전 체중, 절식 후 체중 및 도체중, 소화기관 무게는

처리구별 10수씩 총 50수를 모두 동일한 개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체중은 방혈 후 털, 내장, 목과 발을 제거한
후 측정하였다. 체중 감량률과 도체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체중 감량(%) = ([절식 전 중량 (g) — 절식 후 중량 (g)] 
/ 절식 전 체중(g)) × 100

도체율(%) = [도체 중량(g) / 절식 후 중량(g)] × 100

소화기관은 경추탈골법으로 실신 후 경동맥을 절단하여

방혈한 후 8구간으로 나누어 무게를 측정하였다. 소화기관
은 소낭, 선위, 근위, 십이지장, 공장, 회장, 맹장, 직장으로
나누었으며, 내용물과 함께 측정하였다. 

2) 소낭 내 Salmonella 및 Campylobacter 오염

정도 측정

절식후각처리구에서무작위로 10수를선발하여육계의
소낭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멸균된 Whirl-pack bag(Nasco, 
Fort kinson, WI)에 넣어 4℃에서 보관하였다. 각 소낭에 2 
mL의 멸균된 생리식염수를 첨가하여 2분 동안 소낭 내 내
용물과 혼합 후 멸균생리식염수로 단계별로 희석하여 각각

의 선택 배지에 분주하였다. Salmonella 균은 Salmonella 
Shigella agar(Difco La, Detroit, USA)를 이용하여 24시간 동
안 37℃에서 배양하였으며, Campylobacter는 Campy Blood 
Free Agar Modified supplement가 첨가된 modified Campy 
blood-free agar(MB cell, Seoul, Korea) 이용하여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두개의 균 모두 검은색 colony를 개
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3) 혈구 분석 및 혈청 내 생화학 조성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의 혈구 및 혈청 내 생화학 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처리구당 10수씩 랜덤 선발하여, 익하 정
맥에서 혈구 및 생화학 분석을 위한혈액을 각각 1, 2 mL씩
채취하였다. 혈구 분석은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해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EDTA, Soyagreentec Co., Ltd., 
Seoul, Korea)가 처리된 튜브에 채취하였으며, 혈구 분석은
혈구 개수기(HematVet 950, Drew Scientific, USA)를 이용하
여 Leucocytes(white blood cells, heterophils, lymphocytes, 
monocytes, eosinophils, basophils), erythrocyte(red blood 
cells, hemoglobin) 및 platelets를 분석하였다. 혈청 내 생화
학 분석을 위하여 전혈을 원심분리(20분, 4℃, 2,500 g)한 후
혈청을 분리하고 —20℃에 보관하였다. Total cholester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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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 triglyceride(TG), glucose(GLU), total protein(TP),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lbumin(ALB), inorganic phosphorus(IP) 분석을위하여자동혈
액 분석기(AU 480 chemistry Analyzer, Beckman Coulter Inc., 
Korea)를 이용하여 혈청 내 생화학조성을 분석하였다.

4) 혈청 내 Corticosterone 함량 분석

절식시간에따른육계의스트레스수준을비교하기위하여

혈청내 corticosterone 함량을분석하였다. 혈청은생화학분석
시료와동일한혈청을사용하였으며, 혈청내 corticosterone 함
량은 Chicken Corticosterone ELISA Kit(Wuhan Fine Biotech 
Co. Ltd., Wuhan, China)를 사용하였다. Corticosterone 함량은
450 nm에서 microplate reader(Epoch 2; BioTek Instruments, 
Inc., V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육계 가슴육 품질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 가슴육 품질 분석을 위하여 처리

구 당 10수씩 도체중 측정 후 양쪽 가슴육을 발골한뒤 4℃
에서 24시간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슴육의 pH는 pH 
meter(pH-K21, NWK-Binar GmbH, Celiusstr, Germany)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육색 분석은 Colormeter(CR-300, Minolta 
Co., Osaka，Japan)를 이용하여 밝기(L*), 적색도(a*), 황색도
(b*)를측정하였다. 육색을측정하기위한표준화작업은 Y값
이 93.70, x값이 0.3131, y값이 0.3193인 표준 백판을 사용하
였다. 
가슴육의 보수력 측정은 Kim et al.(2018)의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닭 가슴육약 0.5 g을 tube(Millipore Ultrafree-MC; 
Millipore, Bedford, MA)에 넣었다. 가슴육을 80℃에서 20분
간 가열시킨 후 실온에서 15분간 식혀 2,000 g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여 보
수력을 측정하였다. 

지방계수 = 1 — 지방함량/100
유리수분 = [(원심분리전무게 - 원심분리후무게)/(시료

×지방계수)] × 100
보수력(%) = [(총 수분 - 유리수분)/총 수분] × 100

전단력은 Kim et al.(2018)에 따라 가슴육을 polyethylene 
bag에넣어심부온도가 75℃가되도록 40분간가열하여, 실
온(23±1℃)에서 방냉한 뒤 1.27 cm의 코어를 사용하여 전단
력 측정시료를 준비하였다. 준비한 시료를 전단력 측정기
(Warner-Bratzler shear force meter, USA)와 V blade를 이용

하여 전단력을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의 체중변화, 장기 무게, 혈액 성
상, 계육 품질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tatistics 
Analytical System(SAS) 9.4의 Statistics Analytical Sys-
tem(SAS) 9.4의 General Linear Model(GLM) 방법을 이용
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Orthogonal 
Polynomial Contrast를 이용하여 육계의 사육 밀도의 효과
를 선형 혹은 이차함수형태로 비교 분석하였다. 모든 항목
의 분석 단위는 개체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처리구 간의 차
이 분석을위해 Duncan’s 방법을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평균값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체중 및 사료 섭취량

절식 시간에 따른 체중, 도체중 및 소화기관의 무게 변화
의 대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도계 전 체중은 절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였지만(Linear; 
P<0.001), 도체중은 절식시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하지
만, 절식시간이 증가할수록 도체율은 직선적으로 증가하였
다(Linear; P<0.01). 소낭(Linear; P<0.001), 근위(Linear; 
P<0.01), 십이지장(Linear; P<0.05), 공장(Linear; P<0.001), 
회장(Linear; P<0.001), 직장(Linear; P<0.01), 총 장기 무게
(Linear; P<0.001)는 절식 시간이 증가함에 직선적으로 감소
하였다. 따라서 도체율 증가는 소화기관 무게의 감소로 인
한 것으로 사료된다.  Riesenfeld et al.(1981)과 Bilgili(2002)
의 연구에서는 절식 이후에 생체중이 감소하였고, 이는 소
화기관 내 소화물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도체중은 절식
시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2006)의 보고는 육계의 도체율이 절식 6시간 동안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Warriss et 
al.(1988)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절식 후 6시간 이후에
고갈되어, 최대 6시간의 절식 동안의 근육의 이화작용이 일
어나지 않았기때문에 도체 중량의 차이는없었다고 보고하

였다. Warriss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절식 시간이 증가함
에따라소낭의 무게변화가 가장컸으나, 맹장의변화는 없
었다고 보고하였다. 소화 기관의 무게 감소는 육계의 소화
작용으로 인한 소화물의 이동으로 사료된다. 소낭 내 내용
물의 유무는 육계 도체의 오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도계 전 적절한 절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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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절
식 후 3시간 이후의 소낭 내 내용물이 소비되었다고 사료되
며, 이는 Warriss et al.(200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2. 소낭 내 Salmonella 및 Campylobacter 수

절식 시간에 따른 소낭 내 Salmonella 및 Campylobacter 
수의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절식은 소낭의 물리적
및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는 소낭 미생물의
군집화로 이어질 수 있다(Hinton et al., 2000). 특히 육계 도
체의 오염은 도계 과정 중 소낭내용물에 의해 발생한다 
(Hargis et al., 1995). 또한 Salmonella 및 Campylobacter는
사람에게 설사와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로써, 종
종 오염된 닭고기 등 가금류에서 나타난다(Friedman et al., 
2004). 본 연구 결과에서 절식 시간 동안 Campylobacter 수
는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Salmonella 수에서는
6시간 절식하였을 때 소낭 내 Salmonella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1), 절식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
였다(Linear; P<0.01). 이는 S. Typhimurium가 육계 소낭에서

절식 12시간 후 유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한 Hinton et 
al.(2000)의결과와같다. Salmonella 오염도감소를위하여 6
시간이상의절식시간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나, 적정절식
시간 설정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혈청 내 생화학 조성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 혈청 내 생화학 조성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육계가 하루 동안 절식을 하게 될 경
우 사료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과 단
백질을 사용하는 대사작용으로 이어지며, 부정적인 에너지
균형을 야기시켜 혈액 내 생화학 조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Buyse et al., 2002). 본연구결과 T. chol, TP, ALT, ALB은
절식 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TG는 절식 2시간보다 3, 4, 5, 6시간 절식하였을 때 유의적
으로낮은값을나타내었으며(P<0.01), 절식시간이경과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Linear; P<0.001). GLU는 절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Linear; 
P<0.001). AST는 ANOVA 분석시 처리구 간의 유의적인 차

Withdrawal time (hours)
SEM

P-value

2 3 4 5 6 ANOVA Linear Quadratic

Weight of body 

Pre-slaughter weight (g) 1,924.29a 1,893.57ab 1,864.29b 1,865.00b 1,825.71c 11.06 <0.001 <0.001 0.42

Carcass weight (g) 1,444.29 1,445.71 1,441.43 1,458.57 1,441.43  9.46 0.69 0.81 0.66

Carcass yield (%)   75.06c    76.35b     77.32ab    78.21ab   78.52a  0.27 <0.01 <0.001 0.17

Weight of gastrointestinal content (g)

Crop    8.95a    7.17b   6.80b   6.36b    6.60b  0.24 <0.01 <0.001 0.02

Proventriculus    9.61a    9.21ab    7.78abc   7.64bc    7.07c  0.30 <0.05 <0.01 0.69

Gizzard   21.29   22.85   23.61   20.74   23.04  0.69   0.66  0.78 0.71

Duodenum   17.21a   16.41ab   16.11ab   15.63ab   14.35b  0.36   0.14 <0.05 0.70

Jejunum   29.22a   23.93b   21.75b   20.43b   20.96b  0.73 <0.001 <0.001 <0.05

Ileum   19.26a   17.16ab   14.94b   10.76c   10.51c  0.69 <0.001 <0.001 0.78

Cecum    6.97    6.43    5.14    6.17    7.15  0.27   0.12  0.95 0.05

Rectum    7.02a    4.21b    4.04b    4.58b    4.44b  0.29 <0.01 <0.01 <0.01

Total  119.53a  107.67ab   99.55b   92.32b  94.11b  2.91 <0.001 <0.001 <0.05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a~c Means in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Change in weight of live body, slaughter body, carcass and gastrointestinal content weight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feed 
withdrawal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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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절식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직선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Linear; P<0.05). IP은 절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Linear; 
P<0.001). Saki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도축 전 절식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혈액 내 GLU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절식으로 인하여 육계의 스트레스
가 증가하게 되고(Nijdam et al., 2005), 스트레스로 육계의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저장된 GLU
을 공급받기 위하여 조직내 글리코겐 분해와 gluco-
neogenesis이 자극되어 혈액 내 GLU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Savenije, 2001). 하지만, Murray and Rosen-
berg(1953)의 연구에서는 육계의 혈액 내 GLU가 절식으로
인하여 안정화될 때까지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Buyse et al.(2002)은 육계의 절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
액 내 TG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aki et 
al.(2011)은 육계의 혈액 내 TG 함량변화는 절식 시간에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절식으로 사료 섭취가 중
단되어 중성지방의 공급원이 없어 혈중 중성지방이 감소한

것으로사료된다(Leveille et al., 1975). IP 함량또한사료섭
취 중단으로 인한 감소로 사료되나, 절식시간에 따른 IP 함
량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혈구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조성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White blood cells(WBC)는 23.28∼
25.62 K/μL, heterophils(HE)는 7.42∼8.37 K/μL, lym-
phocytes(LY)는 11.98∼13.26 K/μL, HE/LY 비율은 0.60∼
0.65, monocytes(MO)는 2.39∼2.61 K/μL, eosinophils(EO)은
1.10∼1.28 K/μL, basophils(BA)은 0.38∼0.51 K/μL, Red 
blood cells(RBC)은 2.16∼2.32 K/μL, Platelets(PLT)은
14.3-23.6 K/μL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절식시간에 따른

Log CFU/mL
Withdrawal time (hours)

SEM
P-value

2 3 4 5 6 ANOVA Linear Quadratic

Salmonella 3.60a 3.26a 3.51a 3.45a 2.30b 0.118 <0.01 <0.01 0.099

Campylobacter 3.58 2.55 2.48 2.30 2.30 0.256 0.16 0.93 0.85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a,b Means in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Changes in Salmonella and Campylobacter count of crops of broiler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feed withdrawal (n=10)

Withdrawal time (hours)
SEM

P-value

2 3 4 5 6 ANOVA Linear Quadratic

T. chol (mg/dL) 148.89 149.54 151.04 146.96 149.86  2.88 0.99 0.97 0.96

TG (g/dL)  79.93a  50.22b   40.79bc  32.86c  38.94bc  3.04 <0.01 <0.001 <0.001

GLU (mg/dL) 180.07b 179.87b 188.27b 192.73b 205.96a  2.39 <0.01 <0.001 0.17

TP (g/dL)   2.95   2.91  2.85  2.88  2.87  0.03 0.92 0.45 0.62

AST (U/dL) 435.5ab 462.73a 405.63ab 360.37ab 331.49b 19.32 0.18 <0.05 0.52

ALT (U/dL)  2.37  2.49 2.34 2.54  2.26  0.08 0.79 0.78 0.49

ALB (g/dL)  1.24  1.22 1.20 1.20  1.21  0.01 0.91 0.46 0.51

IP (mg/dL)  7.60a   7.51ab  6.91bc  6.76c  6.48c  0.11 <0.01 <0.001 0.93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a-c Means in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 chol,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GLU, glucose; TP, total protein;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LB, albumin; IP, inorganic phosphorus.

Table 3. Changes in serum biochemical profiles of broiler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feed withdrawal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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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WBC(Linear; 
P<0.05), LY(Linear; P<0.05), MO(Linear; P<0.01)는 절식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  Olawumi et 
al.(2019)은 절식 4시간에 따른 육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고 보고하였으며, Shawkat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6, 
9, 12시간의 절식 시간 동안 육계의 WBC, RBC, HE, LY, 
MO, EO, HE/LY 비율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Nwaigwe et al.(2020)의 연구에서 육계를 36시간 절식을
시켰을 때 EO, MO, BA는 절식 전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5. 혈청 내 Corticosterone 조성

절식 시간에 따른 혈청 내 corticosterone 조성은 Table 5
에 나타내었다. 가금류의 혈청 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
려진 corticosterone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방출되는
데, 가금류에서 장시간의 절식 시간은 corticosterone의 농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Jong et al., 2003). 
Knowles et al.(1995)은 육계 혈액 내 corticosterone 함량의
증가는 절식 24시간 후에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Nijdam et al.(2005)에서는 육계를 최대 13시간 절식시켰으
나 corticosterone 함량의유의적 차이가나타나지않았다. 또
한, Nwaigwe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육계를 36
시간 동안 절식하였으나 절식 전후 corticosterone 함량은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2∼6시간 사이의 절식은 혈
청 내 corticosterone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6. 계육 품질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 가슴육 품질변화에 따른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계육의 pH, 육색, 보수력, 전단력은
절식, 운송, 계류 등의 도축 전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r et al., 2017). 또한 Kannan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증가로 육색이 변하여

Withdrawal time (hours)
SEM

P-value

2 3 4 5 6 ANOVA Linear Quadratic

WBC (K/μL) 25.62ab 24.94a 25.43ab 24.25ab 23.28b 0.37 0.13 <0.05 0.29

HE (K/μL) 8.30 8.37 8.10 7.64 7.42 0.19 0.44 0.07 0.62

LY (K/μL) 12.94ab 13.26a 13.01ab 12.70ab 11.98b 0.17 0.16 <0.05 0.13

HE/LY 0.65 0.64 0.62 0.60 0.62 0.01 0.90 0.40 0.66

MO (K/μL)  2.59a  2.58ab 2.61a  2.42ab 2.39b 0.03 0.05 <0.01 0.32

EO (K/μL) 1.28 1.24 1.25 1.11 1.10 0.05 0.65 0.16 0.10

BA (K/μL) 0.51 0.50 0.46 0.38 0.40 0.03 0.49 0.06 0.73

RBC (K/μL) 2.27 2.32 2.25 2.16 2.19 0.03 0.21 0.05 0.24

PLT (K/μL) 23.60 17.10 21.30 15.90 14.30 1.74 0.42 0.13 0.18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a-b Means in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WBC, white blood cells; HE, heterophils; LY, lymphocytes; HE/LY, heterophil/lymphocytes; MO, monocytes; EO, eosinophils; BA, 
basophils; RBC, red blood cells; PLT, platelets

Table 4. Changes in components of leukocyte, erythrocyte, and platelets profile of broiler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feed withdrawal 
(n=10)

Withdrawal time (hours)
SEM

P-value

2 3 4 5 6 ANOVA Linear Quadratic

Corticosterone 34.75 31.50 32.25 35.60 31.50 1.57 0.88 0.83 0.95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Table 5. Changes in serum Corticosterone of broiler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feed withdrawal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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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와 같은 계육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pH는 5.90∼5.98값을 나타내어 절식 시
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육색(L*, a*, 
b*), 가열감량, 보수력 또한절식시간에따른유의적인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Wood and Richards(1975)와 Rasmussen 
and Mast(1989) 연구에서도 절식 시간은 육계 가슴육의 보
수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전단력은 절식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였다(Linear; P< 
0.001). Kotula and Wang(1994)의 연구에서도 육계 가슴육
의 전단력 값은 절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전
단력이 45 N 미만의 닭고기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부드럽
다고 느끼는 수준으로(Schilling et al., 2008), 관능적으로 절
식 시간에 따른 전단력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을 것으로 사료된다. Lyon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전단력
이 8, 16, 24시간절식시켰을때, 절식하지않은육계보다유
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반대의 경향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절식 시간에 따른 전단력 변화에 대한 메
커니즘은 아직 부족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적 요

본 연구는 농장 단계에서의 절식 시간에 따른 육계의 중

량 및 소화기관의 무게의 변화, 소낭 내 Salmonella, 
Campylobacter 오염, 혈액 매개변수, 계육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총 100 수의 육계(초기
생체중, 1.906±0.06 kg)를 무작위로 5개의 처리구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절식 기간 동안 물은 공급했지만 사료는 공급
하지 않았다. 절식 시간은 2, 3, 4, 5, 6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생체중, 도축 전 체중, 도체중, 소화기관의 무게, 소낭 내
Salmonella 및 Campylobacter 수, 혈청 생화학적 조성, 백혈
구, 적혈구, 혈소판 및 계육 품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
과 절식시간에 따른 도체중, 혈액 corticosterone, 가슴육 pH, 
육색, 보수력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6시간 절식한 육계의 소장 내 Salmonella 균 수가 유의적으
로 낮았으며, 전단력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6시간 동안
절식한 육계의 가슴육의 전단력은 증가하였으나 소비자의

관능적 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Salmonella 균 오
염도 감소하여 도계 시 오염도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는 농장단계에서의절식시간 설정에대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운송, 계류 시간
도 함께 고려한 총 절식 시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색인어 : 육계, 절식, 스트레스수준, Salmonella, 소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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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 time (hours)

SEM
P-value

2 3 4 5 6 ANOVA Linear Quadratic

pH  5.92  5.98  5.98  5.9  5.93 0.01 0.28 0.55 0.25

Color

L* 50.47 49.8 51.34 51.98 49.31 0.44 0.30 0.96 0.18

a*  2.72  2.72  2.93  3.45  2.86 0.12 0.29 0.23 0.39

b*  6.96  6.31  7.31  8.03  7.25 0.28 0.43 0.25 0.82

WHC (%) 60.97 61.51 60.75 59.79 61.96 0.25 0.07 0.88 0.13

Shear force (N)  16.66c  22.64bc  22.44bc  28.42b  38.22a 1.57 <0.01 <0.001 0.20

SEM = standard error of means.
a~c Means in same row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Changes in pH, color, Water holding capacity (WHC), and shear force of broilers as a function of the time of feed withdrawal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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