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재 사료산업의 변화는 가축 생산성 향상 및 면역력 

증진 등을 목표로 항생제를 대체할 물질을 개발하고 있

는 추세이다. 그 중 한약재가 대안이 될 수 있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and Paik, 

2007). 그러나 한약재는 인체에 적용하여 널리 이용되

지만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기에는 고가임을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한약재 부산물을 

사용하여 가축사료첨가제로 개발하여 사료비를 절감하

고 자원 순환과 환경오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를 추출

하고 남은 찌꺼기인 한약재 부산물을 아무렇게 처분되

고 있어 환경오염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한약재 부산물에 대한 사료화 연구는 주로 육계에 적

용하여 연구보고(Park and Yoo, 1999) 되었고, 이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혼합하여 추

출한 한약재 부산물에는 다량의 약리 성분이 남아 있으

며 또한, 조단백질 성분이 25% 정도로 가금의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k and Yoo, 1999). 특히, 한약재인 십전대보탕을 

부산물로 이용하여 육계에 적용된 연구가 거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양제로 널리 알려진 십전대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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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on the growth performance of 
broilers. A total of 120 broiler chicks (Arbor acres) at 0 days old were assigned to one of two treatments with three 
replications: control and 1%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Weight gain at 3 weeks and feed intake at 5 weeks were 
significantly (p<0.05) influenced by the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treatmen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eed conversion ratio between treatments as a function of treatment time (p>0.05). Overall, 
weight gain and the feed conversion ratio were slightly greater for the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treatment 
than the control treatment. It was concluded that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may be an appropriate source of 
feed additive, without any negative effects on the growth performance of the br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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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육계사양 시험은 동물복지윤리 가이드 라인에 준

하여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유심농장에서 5주 동안 실시

하였다. 공시축은 육계(Abor Acres) 병아리 1일령 총

120수를 완전임의배치법에 준하여 2처리구(대조구와 

1%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말처리구(T1))와 3반복(반복

당 30수)으로 배치하였다. 십전대보탕 부산물은 유심농

장으로 공급받아 분말 제조에 사용하였다.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말 제조는 먼저 건조기를 이용하여 90∼95℃

온도에서 수분함량 10% 미만이 되도록 건조하였다. 건

조 후 건조된 십전대보탕 부산물은 입자도가 1 mm가 

되도록 하여 분쇄하였다. 육계사료는 사양단계에 맞추

어 조단백질 함량이 23%인 사료를 전기(0~3주)에 급여

하였고 조단백질 함량이 19%인 사료는 후기(4주~5주)

단계에 급여하였다. 전 사양시험 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먹도록 하였다. 계사는 평사와 개방형인 형태

로 온도, 점등 및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성장단계 

맞추어 자동조절 되도록 하였다. 육계 생산성 항목은 증

체량(Weight gain), 사료섭취량(Feed intake) 및 사료

요구율(Feed Conversion Ratio, FCR) 이었다. 증체량

과 사료섭취량은 시험 개시일을 포함하여 일주일 간격

으로 측정된 무게 차이로 구하였다. 사료요구율은 일주

일 간격으로 사료섭취량을 증체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

다. 본 통계자료 결과는 SAS GLM procedure(1996)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처리구간 

평균 비교는 T-test에 의하여 p<0.05 유의수준에서 검

정하였으며, 통계 수치는 평균에 대한 표준오차

(Mean±standard error, SEM)로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말을 육계사료에 급

여시 증체량 결과를 요약하였다.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

말 처리구(T1)는 대조구와 비교할 때 3주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지만(p<0.05), 1주, 2주, 4주 그리고 

5주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증체량은 2주 이후부터 대

조구보다 T1 처리구에서 증체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

고, 1주에서는 두 처리구 모두 비슷한 증체량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십전대보탕부산물에 남아있는 상당량의 

생리활성물질이 육계의 증체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된다(Lim et al., 2004). 같은 맥락에서 Chung et 

al.(2018)은 십전대보탕 부산물을 여러 제형으로 만들

어 오리에게 급여하면 증체량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말을 급여시 사료섭취량에 대

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 사양기간 동안 사

료섭취량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1주에서 4주까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5주에서만 유의

성이 인정되었다(p<0.05). 사료섭취량을 대조구와 비

교 할 때 T1 처리구는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

다. 이는 여러 제형의 십전대보탕 부산물을 오리에게 급

여한 Chung et al.(201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Jang(2015)은 육계 전기(3∼21일령)단계에서는 한방 

생약부산물 처리구와 대조구를 비교하면 사료섭취량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축의 생산성은 사

료 입자 제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ung et al., 2018). 본 연구결과는 십전대보탕 부산

물 분말이 육계사료에 첨가되어 사료입자 사이에 혼합

되어 있지만 비슷한 비율로 섭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보여진다. 또한, Jang(2015) 의하면 한방약재 추

출물 및 천연식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를 급여할 경우, 

Group1
Week

1 2 3 4 5

Control 107.00±1.08 279.43±4.52 393.13±4.35 473.73±4.09 481.04±1.19

T1 107.75±4.34 280.08±5.84 407.95±2.72 483.38±20.79 487.70±1.18

Significance NS2 NS * NS NS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error (SEM). 
1Control: basal diet; T1= basal diet + 1%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2NS: not significant. 
* <0.5 

Table 1. Changes in weekly weight gain (g) using Sipjeondaebo-tang by-produc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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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다만 사양시험에 이

용되는 식물의 종류 및 특성, 첨가 비율, 사육환경이 요

인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Table 3은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말 급여 시 사료요

구율을 조사한 결과로 사양기간 동안 처리구간에 간 통

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3주 이후부터는 

T1 처리구의 사료요구율이 향상되는 경향이었다. 산란

계에게 생약제제를 저 수준으로 0.5% 첨가한 Kim et 

al.(2015) 연구에서는 사료요구율이 향상된다고 보고

하였다. 더 나아가 Kim et al.(2007)은 한방발효추출

물 0.15%을 육계에게 급여하면 사료요구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통계적 차이는 없었지만 본 연구

에서 사료요구율이 향상이 되는 이유는 십전대보탕 부

산물에 의한 육계의 증체량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십전대보탕 부산물 분말을 육계사료에 첨

가하여 생산성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십전

대보탕 부산물 분말 1% 처리는 증체량과 사료요구율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료섭취량에

는 두 처리구간에 특이한 영향은 없었다. 따라서 십전대

보탕 부산물의 육계사료 첨가는 사료첨가제로서 가치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원 재활용의 효율

성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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