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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 유무가 계육의 품질 등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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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supplementation of antibiotics on meat quality grade 
of broiler carcasses under the Korean meat grading system. A total of 34,000 broiler carcasses, which were randomly selected 100 
broilers from each farm in 340 broiler farms (305 farms with antibiotics; 35 farms without antibiotics), were used in this study. 
Average daily weight gain of broiler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use of antibiotics. The ratio of quality grade A was 
higher in the broiler carcasses from the farms with antibiotics supplementation (78.87%) than those without antibiotics (73.46%, 
P<0.05). The numbers of carcass defects, which are down-grade factors of meat grading system, were much higher in the broiler 
carcasses produced from the farms without antibiotics supplementation when compared with those with antibiotics. In particular, 
the incidence of the carcass defect on conformation was approximately 1.8 times higher in the carcasses from the farms without 
antibiotics supplementation than those with antibiotics, which showed the highest negative correlation with quality grade A.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farm management system, the use of antibiotics alternatives from natural products, and a proper 
incentive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ways to encourage farmers to reduce antibiotics usage in their farm and earn consumers’ 
trust for antibiotics-fre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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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46년 streptomycin이 첨가된 사료의 급여가 병아리의 증

체율 개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Moore et al., 
1946) 성장 촉진용 사료 첨가제로서 항생제가 사용되기 시

작하였다. 그 후 1951 년 미국 농무성(USDA)에서 수의사의

처방 없이 가축 사료에 항생제의 사용을 허가 하였으며, EU 
에서도 각 나라의 규정에 따른 항생제의 사용을 승인 하였

다(Castanon, 2007). 이렇게 항생제 사용에 의해 가축의 성장

촉진과 질병 발생 억제에 따른 폐사율 감소로 인한 축산 농

가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였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축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Donoghue, 2003). 하
지만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에 따른 축산물 내 항생제 잔류

는 소비자의 장내 미생물의 이상 변화를 일으키고 체내 유

용한 박테리아의 사멸을 일으켜 소비자의 인체대사에 해로

운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내성균의 출현으로 인해 더욱 더

심각한 미생물 감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보고되었

다(Tajick and Shohreh, 2006).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제한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EU는 2006년부터 가축사료 첨가제로서 성장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국내의 경우 2003 년부터『국

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이 추진되어 2002년에 비해 2008
년 동물용 항생제 총 사용량이 21.4% 감소하였으며, 가축과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 또한 감소하였

다. 또한 사용 가능한 항생제의 종류가 53 종에서 2009년 현

재 18종으로 축소 규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항생제의 사

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소비자 인

지도 또한 2004년 28.5 % 에서 2008년 74.1 %로 매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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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의 방침으로

서 2007년『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KFDA, 2009).
친환경적인 무항생제 축산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기에

품질의차별화가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하지만가축의사

육 기간 중 질병 발생에 의한 폐사율 증가, 생산성 감소와

생산 비용의 증가등의 문제로 축산 농가의경제적 손실을 가

져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증진과 사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축산농가 중 극히 일부에

서만 무항생제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무항생제축산의권장을위해서는무항생제축산농가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항생제 대체물질 관련연구(Kim et al., 2009; Jo et al., 2007)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축산

물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무항생제 농가의 수익 보상

에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축산물 품질 판단의 지표로서는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품질을 차별화 하여 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축

산물 등급제도가 있다. 2008년 한 해 동안 소 767,000두, 돼
지 20,471,000두 및 육계 18,261,000수의 등급 판정이 이루어

졌으며(축산물 등급 판정소, 2009), 등급 판정된 축산물에 대

해서는 소비자, 유통업자 및 생산자 모두가 축산물 품질에

대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 객관적 자료로서 이용이 가능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계 농가에서의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육계의 축산물 등급 판정 결과 중 품질 등급을 비교, 
분석하여 추후 무항생제 계육생산의 확대를 위한 객관적 자

료로 이용하고자 수행 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재료

충북 관내의 HACCP 인증을 받은 C 계열화 업체 도계장

의 협조를 받아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1일까지 11
개월을 공시기간으로 하였으며, 무항생제 농가35개소와 항

생제 사용 농가 305개소에서 출하된 10,420,792수 중 농가

당 100수씩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총 34,000수에 대하여 축산

물 등급 판정사가 등급 판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2. 일당 증체량과 품질 등급 판정

일당 증체량은 닭의 무게와 출하일령을 근거로 계산하였

으며, 품질 등급 판정은 현재 국내에서 축산물 등급 판정사

에 의해 현장에서 실시되는 계육 품질 등급 판정 절차에 따

라 실시되었다. 우선 멍/파계(bruise/flesh blemishes)와 비정상

계(abnormality)를 교육받은 현장 작업인원이 사전 선별하고

그 후 축산물 등급 판정사가 도체의 외관(conformation), 외
상(exposed flesh/cuts/tears), 변색(skin discoloration), 뼈의 상

태(broken bones), 신선도(freshness), 살붙임(fleshing), 지방부

착(fat covering), 깃털(feathers), 이물질(alien substances) 및 도

체처리(carcass treatment) 상태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품질 등

급을 부여하였다. 이때 도체의 외관 결함, 외상, 변색 및 부

러진 뼈 등을 보이는 상태에서는 통닭으로 직접 유통, 판매

가 불가하여 분할육으로 유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의미의 결함

(economical defects)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크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의미한 결

함(비경제성 결함, non-economical defects)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이상의 등급 판정 항목에 대한 용어는 축산법시행규칙

제 38조 4항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과 축산물 등급 판

정사가 실제로 등급 판정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미

국 USDA 가금육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준용하였다(USDA, 
1998).

3. 통계분석

연구 기간 동안 얻어진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program 
version 9.1(SAS, 2003)을 활용하여 One-way 분산 분석을 실

시하고, 유의성이 입증된 경우 Duncan의 다중 검정법으로

평균값 간 차이를 검정하였다. 상관관계는 SAS program의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 과

1. 일당 증체량과 계육의 품질

항생제의 첨가 급여가 공시기간 동안 육계의 일당 증체량

과 계육의 A등급 출현율, 멍/파계 출현율 및 비정상계 출현

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무항생제 농가에서 사육된 육계의 일당 증체량은 항생제

사용 농가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항생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육계의 일당 증체량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속하는 10 및 11월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지

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 1). 11개월 동안 출하된 계

육의 A 등급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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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the use of antibiotics on average daily gain, quality grade A, number of bruise/flesh blemishes, and abnormality of 
broiler carcass 

Use of antibiotics Average daily gain (g) Quality A grade (%) Bruise/flesh blemishes (%) Abnormality (%)

None 46.63±0.606 73.46±1.519b 3.53±0.170b 2.91±0.389

Used 46.51±0.199 78.87±0.500a 4.12±0.056a 2.37±0.128

a,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Fig. 1. Effect of the use of antibiotics on average daily weight 
gain of broilers slaughtered in different months.

78.87%로 무항생제 농가의 73.46%에 비하여 유의적(P<0.05)
으로 더 높음이 확인되었다. 멍/파계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의 경우 4.12%를 보였으며 무항생제 농

가의 경우는 3.53%를 보여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

육에서 멍/파계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발생함이 확인되었으

며 출하 월에 따른 멍/파계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와 무

항생제 농가에서 각각 계절적으로 겨울인 12월과 1월에 다

른 출하 계절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더 높게 발생하였다(Fig. 
2). 비정상계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와 무항생제 농가간

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도체의 결함

육계 사육 농가에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육 도

체 결함인 외관, 외상, 변색 및 뼈 상태의 결함과 경제적으로

는 크게 의미가 없는 비경제적 도체 결함인 신선도, 살붙임, 
지방부착, 깃털, 이물질 및 도체처리 결함 발생빈도를 항생

제 사용 농가와 무항생제 농가로부터 출하된 계육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경제성 관련 도체

결함 항목중 가장높은 발생빈도를 보인 것은 외관의 결함

Fig. 2. Effect of the use of antibiotics on the incidence of bruise/ 
flesh blemishes (%) of broilers slaughtered in different 
months (* P<0.05).

으로 조사되었으며,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육계의 외

관 결함 발생빈도는 7.83%를 보인 반면 무항생제 농가의 경

우는 13.96%를 보여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이 유의

적으로 외관 결함이높게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변색

이 발생하는빈도는 항생제 사용 농가의 계육이 4.98%로 무

항생제 농가의 3.9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외상과 뼈

의 상태의 결함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성

관련 도체 결함의 총 발생 빈도는 항생제 사용 농가와 무항

생제 농가의 계육이 각각 17.13%와 23.08%를 보여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서 경제성 관련 도체 결함이 유의적

으로높게 발생함이 확인되었다. 경제적으로크게 의미가 없

는 도체 결함의 발생 빈도는 도체처리 상태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각 결함 항목별 발생 빈도에서는 항생제

사용 농가와 무항생제 농가의 계육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비경제적 도체 결함의 총 발생 빈도에서 항

생제 사용 농가의 계육 에서는 20.95%, 무항생제 농가 에서

는 26.53%로 무항생제 농가의 경제적으로 의미가크지 않는

도체 결함의 발생 빈도도 유의적으로 높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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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the use of antibiotics on the number of the quality defects of broiler carcass by Korean meat grading system

Carcass defects
Use of antibiotics

None Used

Economical defect

Conformation 13.96 ± 1.356a  7.83 ± 0.447b

Exposed flesh/cuts/tears  2.40 ± 0.277  1.91 ± 0.091

Skin discolorations  3.90 ± 0.345b  4.98 ± 0.114a

Broken bones  2.81 ± 0.258  2.47 ± 0.085

Subtotal 23.08 ± 1.495a 17.13 ± 0.493b

Non-economical defect

Freshness  0.04 ± 0.028  0.04 ± 0.009

Fleshing  0.02 ± 0.014  0.01 ± 0.004

Fat covering 0  0.01 ± 0.005

Feathers  0.96 ± 0.195  1.21 ± 0.064

Alien substances  0.10 ± 0.058  0.04 ± 0.019

Carcass treatments  2.34 ± 0.379  2.66 ± 0.125

Subtotal  3.46 ± 0.464  3.96 ± 0.153

Total 26.53 ± 1.515a 20.95 ± 0.499b

a,b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3. 도체 결함과 품질 A 등급

도체 결함의 발생과 품질A 등급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경제성 관련 도체 결함 항목중 외

관 결함과 품질 A 등급과의 상관계수가 항생제 사용 농가의

계육에서는 -0.83(P<0.001), 무항생제 농가에서는 -0.96(P< 
0.001)로 가장높은 부(-)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는 외상 발생의 상관계수가 항생제 사용 농가와 무항생제

농가의 계육에서 각각 -0.47(P<0.001)와 -0.54(P<0.001)를
보였다. 변색의 경우는 항생제 사육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

서만 -0.13(P<0.01)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경제적으로큰의

미가 없는 도체 결함 항목과 품질 A 등급과의 상관계수는

항생제 사육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서 깃털, 이물질 및 도

체 처리 상태의 결함이 각각 -0.12(P<0.01), -0.41(P<0.001), 
-0.25(P<0.001)을 보였으며 무항생제 농가의 계육에서는 상

관관계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사료 첨가제로서 항생제의 사용은 가축 체내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디움, 살모넬라, 대장균 등과같은 장내 병원성균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R2) between quality grade A and 
the defects of broiler carcass by Korean meat grading 
system

Carcass defects
Use of antibiotics

None Used

Economical 
defect

Conformation -0.96***
-0.83***

Exposed flesh/cuts/tears -0.54*** -0.47***

Skin discolorations  0.04 -0.13**

Broken bones  0.16 -0.01

Non-econo-
mical 
defect

Freshness  0.13 -0.07

Fleshing -0.12  0.01

Fat covering - -0.01

Feathers -0.20 -0.12**

Alien substances  0.11 -0.41***

Carcass treatments -0.26 -0.25***

**P<0.01, ***P<0.001.

의 세포막을 분해하여 사멸시켜괴저성의 장염 발생을막고

(Leitner et al., 2001),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 성장을 촉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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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ibner and 
Richards, 2005). Ko 등(2007)에 따르면 육계 사료에 항생제

인 네오마이신, oxytetracycline 및 colistin 첨가 급여군이 무

항생제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체중과 일당 증체량이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항생제 사용 농가 305개소

와 무항생제 농가 35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에서

는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일당 증체량의 유의적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305개소의 항

생제 사용 농가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와 첨가량이 일정치 않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등(2003)에 따르면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의 종류와 그양에 따라서 성장 촉진제로서

의 효과가 다르다고 보고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일당 증체

량의 차이는 여름과겨울철온도 관리의 어려움으로 가을철

에 도계된 육계의 일당 증체량이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멍/파계의 출현은 통닭으로 유통이 될 수 없기에 등급 판

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멍/파계의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

에서 출하된 육계에서 무항생제 농가에 비해높음을 보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영향이라기 보

다는 육계의 출하와 도계장에서 닭의 상하차시 일어나는 관

리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Kim 등(2004)은 멍/파계

와같은 부상은 출하 후 육계를 다루는 과정에서포획및 상, 
하차 시 거칠게 다루거나 부적절한 수송차량 구조 및 계류

장 구조 등이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계절에 따른 멍/파계 출현율은겨울철에높은 것으로 나타났

는데, Kim 등(2006)에 따르면 겨울철에 저온으로 인한 부상

과 폐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계육의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 판정을 이용하였다. 축
산물 등급 판정에서 계육이 품질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도체 결함의 세부항목모두에서 A 등급

을 받아야 하며, 한 항목에서라도 B 또는 C 등급을 받게 되

면 해당 계육의 품질 등급은 B 또는 C 등급이 된다. 즉품질

A 등급 계육은 객관적으로 매우 우수한 품질의 계육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

서 무항생제 농가에 비하여 품질 A 등급 출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경제성 관련

도체 결함 항목 중 하나인 외관 결함 평가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물 등급 판정소의 닭고기 품질

등급 판정기준에서 보면 외관 결함 평가의 기준은 “날개, 등
뼈, 가슴뼈 및 다리가굽지 않고좋은 외형과피부병 등 질병

의 흔적에 의해 도체외관의 손상이 없는 것” 이라고 정의되

어있다. 본 조사 결과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육계에서

외관 결함 발생률이 항생제 사용 농가에 비해약 1.8배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질병 저항성의

차이가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며, Donoghue (2003)
에 따르면 항생제의 사용은 동물의 질병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이의 원인에 대한논란으로

항생제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천연물 유래항생제 대체물질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Liu et al., 2009). 이러한 천연물 유래 항생제 대체 물질은

생산성을 높이고 산화를 억제시키며, 소비자의 거부감이 없

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Park 
and Yoo, 1999; Liu et al., 2006).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천연물 유래항생제 대체물질 급여를 통한 무항생제 계육의

품질 등급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적 도체 결함 항목중 외상은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

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변색의 발생은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이 무항생제 농가에 비해높게 나타났

다(P<0.05). 그러나 각각의 도체 결함 발생빈도와 품질 A 등
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관 결함의 상관계수는 항

생제 사용 농가(-0.83)와 무항생제 농가(-0.96) 모두 매우높

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변색의 발생은 단지 항생

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서 -0.13의 낮은 상관계수

를 보였다. 따라서 경제적 도체 결함 항목전체의 합은 무항

생제 사용 농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5), 상관관계가

낮은 변색보다는 외관 결함이 품질 A 등급과 큰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사용 농가 305개소와 무항생제 농가 35개소를 대

상으로 이루어진 본 조사는 무항생제 농가의 수가 적은 우

리나라 육계 사육농가의 현실상 두 그룹간에 표본 집단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

다. 그러나,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계육 품질에 대한 본

조사의 결과는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으로 발전해 가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계육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은 없으

며, 계육의 등급 판정 또한 대규모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소

비자와의 신뢰를 높일 목적으로 일부분에서만 시행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계육의 등급 판정을

권장하여 품질에 따른 가격 차등을 두고 고품질의 계육 생

산에 어려움이 있는 무항생제 농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무항생제 축산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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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먼저 사양기술수준 향상과천연 항생제 대체

물질 개발 및 이용을 통한 고품질 계육 생산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면 우리나라의 축산업 발전

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 요

본 연구는 항생제 사용 유무가 계육 품질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조사하기 위하여전체 340육계농가(항생제사용 농가

305개소와무항생제농가 35개소)를대상으로전체 10,420,792
수 중 1농가 당 100수씩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총 34,000수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항생제 사용

유무에 따른 육계의 일당 증체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품질 A 등급 출현율은 항생제 사용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

(78.87%)이 무항생제 농가(73.46%)에 비해높게 나타남이 확

인되었다(P<0.05).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품질 A 등급

을 받기 위해 판정되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도체 결함의 발

생 빈도가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이 항생제 사용

농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특히 도체 결함과 품

질 A 등급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가장 높은 부(-)의 상관

관계를 보인 외관 결함의 발생이 무항생제 농가에서 출하된

계육에서 항생제 사용 농가에 비하여 약 1.8배 높음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결과 무항생제 농가는 항생제 사용 농가에

비해 높은 품질 등급의 계육 생산이 더 어려운 것으로 사료

되며, 무항생제 계육 생산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

서 사양기술 수준의 향상, 천연 항생제 대체 물질의 개발과

함께 가격 차등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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