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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fferent levels of dietary ME on growth performance 
and carcass characteristics in two different strains of broiler chicken. A total of one thousand, 1-day-old A strain and R strain 
male chicks were randomly assigned into 8 treatments in a 2×4 factorial arrangement. They were fed iso-nitrogenic (CP 21%) 
crumbled diets formulated to contain metabolizable energy (ME) 2,950 to 3,250 kcal/kg in increment of 100 kcal/kg in the 
starter phase (1 to 21d) and iso-nitrogenic (CP 19%) pelleted diets containing same ME levels as in the finishing phase (22 
to 38d). The body weight (BW) gain of chicks fed the lower ME diets (2,950 or 3,050 kcal/kg)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higher ME groups. The dietary energy level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feed intake and feed conversion rate (FCR) 
from 1 to 38 days of age (p<0.05). With the increment of dietary energy, feed intake tended to be reduced, whereas FCR was 
improved in the two strains of broiler chickens. The lowest FCR was observed at 3,250 kcal/kg diet groups in both of the 
two strains from 1 to 38 days of age. Feed intake and BW gain during 38 day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strain factor. 
Increasing dietary energy up to 3,250 kcal/kg had no effect on the relative weights of breast meat and abdominal fat. The 
dietary energy and strains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dressing percentag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blood profiles except for GP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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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닭의 사료 섭취량은 온도, 사료의 형태, 유전 능력 등 여
러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영양학적인 관점에
서 닭은 사료의 에너지 수준에 따라 사료 섭취량이 크게 영

향을 받는다(Leeson et al., 1996a; Dozier et al., 2008). 따라
서 사료 에너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료의 다른 필수 영

양소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Hill and Dansky, 
1950, 1954; Hill et al., 1956; Scott et al., 1982). 닭은 에너지
섭취량을판단하는능력이뛰어나서사료의에너지함량이변

하면사료 섭취량을 조절하여적응한다. Leeson et al.(1996a, 
b)도 육계 사료 내에너지농도의 변화에따라 닭이 사료 섭

취량을 조절하여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 섭취량을 유지한다

고보고하였으며, 사료의에너지가올라가면사료효율은개
선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Plumstead et al.(2007)과 Leeson et 
al.(1996b)의 실험에서는 2,700 kcal/kg과 3,300 kcal/kg 수준
간의 대사에너지 차이가 클 때는 사료 섭취량의 영향을 받

지만 3,000 kcal/kg과 3,200 kcal/kg의 200 kcal/kg 차이는 사
료 섭취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할 경우, 사료 효율은 우수한 반면 복강지방 축
적량이많아지고(Hill and Dansky, 1954), 도체율이 낮아짐으
로써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Jackson et al., 1982; Leeson 
et al., 1996a; 이상진 등, 1993). 도체와 체지방, 복강지방은
에너지 섭취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사료의 단백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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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을고정시켜놓으면, 에너지농도가높아짐에따라더
많은 지방이 축적된다(Payne, 1967; Leeson et al., 1996a,b). 
육계의생산성에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닭 자체의유전적

인 능력과 사료를 공급하는 영양소이다. 오늘날과 같은 생
산성을 지닌 닭이 개발된 것은 최근 수십년간의 과학적인

선발, 육종 연구의 산물로써 Havenstein et al.(1994)은 육계
의체중이 1976년부터 1991년까지 15년동안평균적으로연
간 약 73 g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olsheimer and Veer-
kamp (1992), Smith and Pesti(1998), Stering et al.(2006)은
육계 계통 간에 증체율과 사료 요구율 등 성장 성적의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품종과 계
통의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영양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본
실험은사료 내 대사에너지의수준별 급여가 전통적인 육계

품종(conventional broiler strain)인 R계통의 육계와 국내에
새로이 도입된 GPS 단계에서 계통간 교잡(strain cross)으로
생산한 A계통 육계수평아리의 성장능력과도체 특성에미
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및 실험 설계

Ross(R) 계통의 육계수평아리 500수와 Arbor Acre(A) 계
통의 육계 수평아리 500수를 실험동물로 공시하여 각 처리
구별 125수, 반복 당 25수씩 체중이 유사하도록 완전 임의
배치하였다. 실험은에너지수준에따라 R 계통과 A 계통실용
육계의생산성및도체품질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하

여, Cobb-vantress(2008), Aviagen(2007), 한국사양표준(2007) 
및 NRC(1994)의 육계 에너지 요구량을 참조하여 사료 내
에너지 수준을 2,950, 3,050, 3,150 및 3,250 kcal/kg의 4가지
수준으로 하였으며, 기초 사료에 대한 조단백질 및 유효 라
이신 함량은 1일령부터 21일령까지는 조단백질 함량 21%, 
유효라이신 1.1%, 22일령부터 38일령까지는 조단백질 함량
19%, 유효 라이신 1.0%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 급여하여
총 2계통 4처리 5반복으로 실험 설계를 하였다(Table 1).

2. 실험 사료

실험에이용된사료는옥수수와대두박을기초로한사료로

하였으며, 사용되는 원료의 에너지 평가는 Rhone-Poulenc 
(1993) 영양평가 테이블을 이용하여 질소보정 진정대사에너
지(TMEn)값을 에너지 수준별 실험 배합 설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조하였다. 모든 실험 사료는 육계 사료 제조 공
장에서펠렛-익스팬더가공사료로육계전기는크럼블, 육계

Table 1. Design for experiment

Treatments1) Strain TMEn 
(kcal/kg)

CP
(%)

Avail. Lys 
(%)

Starter
(1～21 d)

A1

A

2,950 21.0 1.10

A2 3,050 21.0 1.10

A3 3,150 21.0 1.10

A4 3,250 21.0 1.10

R1

R

2,950 21.0 1.10

R2 3,050 21.0 1.10

R3 3,150 21.0 1.10

R4 3,250 21.0 1.10

Finisher
(22～39 d)

A1

A

2,950 19.0 1.00

A2 3,050 19.0 1.00

A3 3,150 19.0 1.00

A4 3,250 19.0 1.00

R1

R

2,950 19.0 1.00

R2 3,050 19.0 1.00

R3 3,150 19.0 1.00

R4 3,250 19.0 1.00

1)A1: A strain 2,950 kcal/kg, A2: A strain 3,050 kcal/kg, A3: A 
strain 3,150 kcal/kg, A4: A strain 3,250 kcal/kg, R1: R strain 
2,950 kcal/kg, R2: R strain 3,050 kcal/kg, R3: R strain 3,150 
kcal/kg, R4: R strain 3,250 kcal/kg.

후기는 펠렛 형태로 생산하였다. 사료 원료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 수지박 및 우지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업용 육계 사료와 유사하게 생산하였다. 배합비 및 영양
소 조성은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3. 조사 항목 및 분석 방법

1) 증체량, 사료 섭취량 및 사료 요구율

1일령, 21일령과 38일령에모든 공시 육계의 생체중과 사
료 섭취량을 측정하였으며, 실험 기간 중의 사료 섭취량을
총합하여 증체량에 대비하여 사료 요구율을 계산하였다.

2) 도체율, 가식성 부위 및 조직의 상대적 중량

38일령에 생체중 측정치의 평균에 해당하는 개체를 처리
구별로 8수씩 선발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기준
에따라희생시키고도체율을측정한후 간, 복강지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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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tal 
diets (starter)

Ingredients (%)
TMEn (kcal/kg)

A1/R1 A2/R2 A3/R3 A4/R4

Yellow corn 50.71 48.29 45.85 43.45

Wheat 10.00 10.00 10.00 10.00

Yellow grease 1.84 3.88 5.93 7.97

Soybean meal 28.45 28.81 29.18 29.54

Corn gluten meal 2.34 2.37 2.41 2.44

Tankage meal (60%) 2.00 2.00 2.00 2.00

Limestone 0.58 0.58 0.58 0.57

Dicalcium phosphate 1.77 1.77 1.77 1.77

DL-methionine 0.28 0.28 0.28 0.28

Choline-Cl (50%) 0.10 0.10 0.10 0.10

Liq-lysine-HCl (30%) 1.23 1.21 1.19 1.17

Salt 0.20 0.21 0.21 0.21

Mineral mix1) 0.20 0.20 0.20 0.20

L-Threonine 0.10 0.10 0.10 0.10

Vitamin mix2) 0.05 0.05 0.05 0.05

Avilamycin 0.05 0.05 0.05 0.05

Salinomycin 0.10 0.10 0.10 0.1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Calculated values

Dry matter (%) 87.49 87.78 88.06 88.35

Crude protein (%) 21.00 21.00 21.00 21.00

Ether extract (%) 4.58 6.54 8.50 10.46

Crude fiber (%) 2.40 2.38 2.35 2.33

Ash (%) 5.70 5.69 5.69 5.69

Avail. P (%) 0.45 0.45 0.45 0.45

Ca (%) 0.90 0.90 0.90 0.90

ME (kcal/kg) 2,950 3,050 3,150 3,250

Avail. Lys (%) 1.00 1.00 1.00 1.00

1Mineral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Fe, 
80 mg; Zn, 40 mg; Mn, 60 mg; Cu, 66mg; I, 0.9 mg; Se, 0.3 mg; 
Co, 0.2 mg.

2Vitamin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vi-
tamin A, 12,000 IU; vitamin D3, 3,000 IU; vitamin E, 15 IU; 
vitamin K3, 2 mg; vitamin B1, 2 mg; vitamin B2, 6 mg; vitamin 
B6, 2 mg; vitamin B12, 0.03 mg; biotin, 0.15 mg; niacin, 45 mg; 
pantothenic acid, 15 mg; folic acid, 1.0 mg.

Table 3. Formula and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
tal diets (Finisher)

Ingredients (%)
TMEn (kcal/kg)

A1/R1 A2/R2 A3/R3 A4/R4

Yellow corn 57.09 55.51 53.27 51.04

Wheat 10.00 10.00 10.00 10.00

Yellow grease 0.70 2.48 4.50 6.52

Soybean meal 22.45 22.60 22.81 23.01

Corn gluten meal 3.00 3.00 3.00 3.00

Tankage meal (60%) 2.00 2.00 2.00 2.00

Limestone 0.87 0.50 0.50 0.50

Dicalcium phosphate 1.52 1.52 1.52 1.53

DL-methionine 0.26 0.27 0.27 0.27

Choline-Cl (50%) 0.11 0.11 0.11 0.11

Liq-lysine-HCl (30%) 1.31 1.31 1.31 1.30

Salt 0.17 0.18 0.18 0.19

Mineral mix1) 0.20 0.20 0.20 0.20

L-Threonine 0.12 0.12 0.13 0.13

Vitamin mix2) 0.05 0.05 0.05 0.05

Avilamycin 0.05 0.05 0.05 0.05

Salinomycin 0.10 0.10 0.10 0.1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Calculated values

Dry matter (%) 87.21 87.40 87.68 87.95

Crude protein (%) 19.00 19.00 19.00 19.00

Ether extract (%) 3.56 5.28 7.22 9.16

Crude fiber (%) 2.24 2.22 2.20 2.17

Ash (%) 5.44 5.08 5.07 5.06

Avail. P (%) 0.40 0.40 0.40 0.40

Ca (%) 0.80 0.80 0.80 0.80

ME (kcal/kg) 2,950 3,505 3,150 3,250

Avail. Lys (%) 1.00 1.00 1.00 1.00

1)Mineral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Fe, 
80 mg; Zn, 40 mg; Mn, 60 mg; Cu, 66 mg; I, 0.9 mg; Se, 0.3 mg; 
Co, 0.2 mg.

2)Vitamin mixture provided following nutrients per kg of diet : 
vitamin A, 12,000 IU; vitamin D3, 3,000 IU; vitamin E, 15 IU; vi-
tamin K3, 2 mg; vitamin B1, 2 mg; vitamin B2, 6 mg; vitamin 
B6, 2 mg; vitamin B12, 0.03 mg; biotin, 0.15 mg; niacin, 45 mg; 
pantothenic acid, 15 mg; folic acid, 1.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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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육, 넓적다리, 북채, 날개를 채취하여, 생체중 100 g당
상대적 중량으로 환산 표기하였다.

3) 혈액 성분 조성

실험 38일령 종료 시에 각 처리구에서 유사한 체중을 가
진 개체를 8수씩 선발하여 혈액을 채취하고 원심분리(1,500 
rpm × 15 min)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Glutamic-oxaloacetic 
transaminase(GOT) 및 glutamic-pyruvic transaminase(GPT) 
활성은 진단용 키트(GOT-GPT 키트, 영동제약,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비색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Total-C) 농도는 진단용 콜레스테롤 키트
(콜레스테롤 E 키트, 영동제약,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비색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혈청 내 albumin의 농도는 clinimate 
ALB(DAICHI, Japan) 시약을 이용하여 BCG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BUN 함량은 UN-L(WAKO, Japan)을 이용하여
urease-GLDH Kinetic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4. 통계 분석

모든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2002)의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산분석 간의 유의차가
인정되는 경우, Duncan의 다중검정(multiple-range test)을 이
용하여 처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Duncan, 1955). 

결과 및 고찰

1. 성장 성적에 미치는 영향

사료 내 대사에너지의 수준별 급여가 두 가지 다른 계통

육계 수평아리의 성장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체중), Table 5(일당 사료 섭취량), Table 6(일당 증
체량), Table 7(사료 요구율)에 나타내었다. 체중은 측정한
각각의사육일령모두 에너지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으나, 31일령과 38일령 체중의 계통요인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R계통의 전체 평균이 A계통의 전
체 평균보다 각각 73.42 g, 122.77 g 더 높았다(p<0.05).

22～31일령의일당사료섭취량은 A계통에서 3,250 kcal/kg 
급여구에 비해2,950 kcal/kg 급여구가 유의하게 낮았으며(p< 
0.05), 3,050, 3,150과 3,250 kcal/kg 수준 간에는 통계적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 R계통에서는 각각의 2,950, 3,050 kcal/kg
에 비해 3,250 kcal/kg 수준의 일당 사료 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22～38일령의 일당 사료
섭취량은 R계통이 A계통보다 8.55g 더 높았다(p<0.01). 1～

38일령의 일당 사료 섭취량은 A계통의 경우 각각의 2,950, 
3,050, 3,150 kcal/kg보다 3,250 kcal/kg 수준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R계통은 2,950 kcal/kg 수준 급여구가 각각의
3,050, 3,150, 3,250 kcal/kg 수준급여구에 비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5). 1～38일령의 일당 사료 섭취량에서는
R계통이 A계통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5).
일당 증체량은 22～38일령을 제외한 사육 기간에서 에너

지 수준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통 간에서는 사육 후기(22～31일)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
하여 R계통이 A계통에 비해 6.25 g이 높았으며, 최종 일당
증체량(1～38일령)에서도 R계통이 A계통에 비해 높은 것으
로나타났다(p<0.01). 1～21일령의일당 증체량은에너지수
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2～31일령과 22～
38일령 사육 기간의 일당 증체량에서는 A계통의 에너지
수준간에는 3,050 kcal/kg 급여구가 이보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3,150, 3,250 kcal/kg 급여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p<0.05), R계통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사료 요구율의 경우, 1～21일령 및 22～31일령 기간 동

안 처리간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22～38일령
의 사료 요구율에서는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료 요

구율이 낮아졌으며(p<0.05), A계통은 2,950 kcal/kg 급여구
가 3,250 kcal/kg 급여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R계통
에서는 2,950 kcal/ kg 급여구가 3,150 kcal/kg 급여구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1～38일령의 사료 요구
율은 에너지 수준이 증가할수록 낮아졌으며(p<0.05), A계
통과 R계통의 육계 두 계통 모두 저에너지 급여구인 2,950 
kcal/kg 처리구가 고에너지인 3,250 kcal/kg 급여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졌다(p<0.05).
두계통의육계 모두사료의대사에너지 수준이증가할수

록 138일령의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는 반면, 증체량에는 차
이가없이사료요구율이개선된것은 Hill and Dansky(1954), 
Donaldson et al.(1956), Summers et al.(1965), Leeson et al. 
(1996a, b), Hargis and Creger (1980), Brown and McCartney 
(1982) 및 Dozier et al.(2007)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였
다. A계통과 R계통두 계통모두고에너지수준에서 증체율
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에너지
수준에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료 요구율은 A
계통과 R계통 모두고에너지 수준인 3,250 kcal/kg에서 개선
되었다. 
에너지 수준에 따른 육계 생산성 즉 증체량, 사료 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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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료 요구율의 계통간 차이를 A계통과 R계통의 육계를
공시하여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는 없었으나, Acar et al. 
(1991), Holsheimer and Veerkamp(1992), Smith et al.(1998), 
Sterling et al.(2006)은 각각 다른 계통들을 비교한 결과, 증
체량과 사료 섭취량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의 두 계통의 비교에서도 증체량과 사료 섭취량에

있어서 계통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R계통이 A계
통 육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사료 요구율 면

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 도체 특성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에서 38일령 출하시의 조직, 도체율 및 가식성 부
위의 상대적 중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간의 상
대적 중량은 계통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에너지요인에서
유의한변화가나타났다(p<0.05). 복강지방및소장의상대적
중량은에너지수준간및계통간모두유의한차이가인정

되지 않았다. 가슴육의 상대적 중량은 계통 요인에서 유의
한 변화가 인정되었다(p<0.01). 넓적다리는 처리간 차이가
보이지않았다. 북채와날개의상대적중량은처리간에는유
의한차이가없었으나, 에너지요인에서유의한변화가인정
되었다(p<0.05). 도체율은 72.22～78.78%로나타났으며, 에너
지 및 계통 요인에서 유의성이인정되었다(p<0.01). 본실험
의결과에서에너지수준이증가함에따라복강지방의상대적

중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Payne(1967), 이상진 등(1993), 
Leeson et al.(1996b)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에너지 수준과 저에

너지 수준의 차이가 300 kcal/kg으로 Leeson et al.(1996b)의
600 kcal/kg, 이상진 등(1993)의 실험에서 보여준 에너지 수
준 차이보다 작아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adeghi and Tabiedian(2005)의실험에서 2,930～3,200 kcal/kg 
사이의 에너지 수준과 단백질 수준 실험에서도 복강 지방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육계에서 지방과 단백질
의 상호관계를 조사한 Rosebrough et al.(1999)의 실험에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대체한 경우 혈장 내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단백질을 19.0%에서 12.4%까지
크게 낮추어 급여한 처리구에서 지방 생합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 사용된 사료의 단백질 수준은 전기와 후

기 각각 21%와 19% 수준으로 차이가 적어 복강지방의 상
대적 중량에서 유의한 차이가발생하지않은 것으로사료된

다. 가슴육의 상대적 중량은 Leeson et al.(1996b)이 보고한
결과와마찬가지로 대사에너지 수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하지만 Smith et al.(1998)의 보고처럼 계통 간에서는

A계통이 R계통의 육계에 비하여 가슴육의 상대적 중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도체의 상대적 중량에서도 A계통
이 R계통의 육계보다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p<0.01).

3. 혈액 조성에 미치는 영향

사료의 대사에너지의 수준별 급여가 육계의 혈액 성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내었다. 총 콜레
스테롤 함량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GOT 및 GPT 활성과 알
부민 및 BUN의 함량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혈중 GOT 및 GPT수치는간기능이상여부와조직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지표로 이용된다(Lumeiji, 1997). BUN
은 신장 기능이 손상이 있을 때 BUN 수치가 증가하며, 심
부전, 탈수및고단백질음식을섭취할때증가하며, 간기능
저하시수치가낮아질수있다고하였다(Mitchell et al., 1992; 
Scholtyssek and Ehinger, 1976). GOT는심장또는간질환이
나조직손상과직결되어있으며, 칠면조에서운송중 2～5배
로 255～499 IU/L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Bounous et al., 
2000). GPT는 간의 손상이나질병이있을경우 높아지는 경
향이 있으며, 3주에서 20주까지 칠면조에서 GOT와 GPT는
증가하며, 고기 생산을 위하여 빠른 성장을 하거나 과도한
근육 증가로 인하여 증가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Szabό et 
al., 2005). 본 실험 결과에서는 Szabό et al.(2005)의 결과와
는 다른 결과로 증체율이 낮은 A계통이 R계통보다 GPT 수
준이증가하였으나, GPT 이외의항목에서는안병기등(2009)
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계통 간에 유의한 변화들이 발견

되지 않았다.

적 요

본 실험은 사료 내 대사에너지의 수준별 급여가 R계통
육계와 국내에 새로이 도입된 신계통인 A계통 육계의 성장
능력과도체특성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하여수행하였

다. 사료 내 대사에너지는 2,950, 3,050, 3,150 및 3,250 kcal/ 
kg의 4가지 수준으로 하였으며, 조단백질/유효라이신 함량
은 전기(1～21일령)에는 21.0/1.1%로, 후기(22～38일령)에는
19.0/1.0%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총 2계통 4처리 5반
복으로 팬당 25수씩 배치하였다. 처리구간 에너지 수준은
Cobb-vantress(2008), Aviagen(2007), 한국사양표준(2007) 및
NRC(1994)의 육계 에너지 요구량을 참조하였다. 실험 사료
는 익스팬더-펠렛 가공하여 제조하였으며, 원료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 수지박 및 우지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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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사료와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증체율은 사료 에너지
수준이 낮은 급여구(2,950, 3,050 kcal/kg)에서 우수한 경향
을 보였지만, 22～ 38일령을 제외한 일당 증체율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계통의 육계 모두에서 에너지 수준
이 증가할수록 사료 섭취량은 감소하였고, 3,250 kcal/kg 수
준 처리구에서 사료 요구율 1.48로 가장 우수하였다(p< 
0.05). 가슴육 및 복강지방의 상대적인 비율은 에너지 수준
이 증가하는 것과 상호작용(interaction)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도체율은 에너지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p<0.01). 에너지 수준이 혈중 콜레스테롤 및 간기능
관련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가지육계계통간의에너지수준증가에따른성장성적

결과는 증체량과 사료섭취량에서 R계통이 A계통보다 우수
하였으나(p<0.05), 사료 효율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본 실험 결과, 사육전 기간에 걸쳐 3,200 kcal/ 
kg인 NRC (1994)의 대사에너지 권장량은 증체율 및 경제성
을 고려할 때 불리한 것으로 보인 반면, Cobb-Vantress(2008)
과 Aviagen (2007)의 대사에너지 권장 수준이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육계 수평아리의 증체율과 사료 요구율
개선을 위해서는 계통과 사육 기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에너지를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체율 개선을
위해 사육 전기(0～21일령)에 저에너지 수준인 2,950～3,050 
kcal/kg 수준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사료 요구율을 낮추
기 위해서는 사육후기(28일령 이후)에 사료의 에너지 수준
을 약 3,150～3,250 kcal/kg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도체성적에 있어서 가슴육 및 복강지방의
상대적인 비율은 에너지 수준이 증가하는 것과 상호작용

(interaction)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체율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결과로 보아 에너지 수준이 도체 특성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수준의 증가는
사료 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양소 수준 설계 시 경제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두 가지육계의계통을비교한 결과, R계통이 새로이 국
내에 도입된 A계통의 육계에비해사료 요구율의 차이는크
지 않지만, 성장 능력 및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색인어 : 대사 에너지, 육계, 성장 성적, 도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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