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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모스 첨가사료가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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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at moss has been found to be useful as a plant growth substance, fertilizer, and soil solution. It is 
not known, however, whether dietary peat moss affects performance in broilers.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as a feed ingredient in broilers. Experimental diets were prepared by mixing basal 
feed with PM at 0.0, 0.2, 0.4, 0.8, and 1.6%. In experiment 1, 150 14-day-old Ross broiler chicks were housed for 
2 weeks in 15 pens that were randomly assigned into five groups (0.0%, 0.2%, 0.4%, 0.8% and 1.6% PM). Dietary 
peat moss at 0.2% and 0.4% significantly increased the water intake, body weight,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compared with the control (0.0% PM, P<0.05) but did not affect feed intake. Higher levels of PM (0.8 and 1.6%) 
significantly decreased feed intake, body weight and weight gain. In experiment 2, 198 7-day-old Ross chicks were 
housed for 3 weeks in nine pens that were randomly assigned into three groups (0.0%, 0.2% and 0.4% PM). When 
the broilers were fed with dietary peat moss for 3 weeks, the peat moss effects disappeared.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how that low amounts of dietary peat moss may exert beneficial effects on performance in bro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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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트모스(peat moss)는약 300여종의식물및물이끼류가 
분해되고죽은잔여물로서, 영어로는 bog moss 또는 sphagnum 
moss라고도명명된다(Shaw et al., 2013). 피트모스는 보수력
(Hu et al., 2009; MacCarthy, 1976) 및 유기물 함량이 높고,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식물의 성장촉진제 또는

비료 대체제로서 많이 이용된다(Hu et al., 2009; MacCarthy, 
1976). 그러나피트모스의성분은생산지(Shotyk et al., 2014), 
분해시간(Shotyk et al., 2014) 및 추출방법(Ali et al., 2012; 
Marquez-Reyes et al., 2013; Kim et al., 2011)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피트모스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농업과 원예분야에

서 토양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Park et al., 
2013; Kim et al., 2011; Na et al., 2013), 국외에서는축산업에 
관련된 연구는 아주 제한적이다(Dixon and Duncan, 2010; 
Meng et al., 2015). 최근에는항염증제로서 피트모스추출물
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Choi et al., 2014).
피트모스에 포함된 높은 함량의 유기물과 다양한 영양소

는 가축의 사료 첨가제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지만, 현재까지 사료첨가제로서 피트모스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료
첨가제로서의 피트모스 추출물을 이용하여 육계의 생산성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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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동물 및 사양관리

실험 1에서는 Ross 초생추 180수(에이스인티그레이션, 경
북 경산)를 크기가 동일한 6개의 pen에, 실험 2에서는 Ross 
초생추 198수를 크기가 동일한 7개의 pen에 사육밀도를 동
일하게각각 28∼30수씩수용하였다. 입추시온도를 35℃에
서 3일마다 2℃씩 감온하여 21일령에는 최종 온도 21℃, 상
대습도 또한 입추 시 70%에서 7일령부터 60%로 감소시켜
이후, 전사양기간동안에유지되도록하였다. 하루점등시간
은 23시간이며, 소등은 자정부터 오전1시까지 1시간으로 하
였다(Feddes et al., 2002; Ghazi et al., 2014). 사료와 물은제
한없이공급되었다. Pen의넓이는사료통을포함하여 1.1 m2 

이며, 실험 시작시 사육밀도는 4주령 기준으로 25 kg/m2 이
하로 유지하였다. 본 실험은 경상대학교의 동물실험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사양기간 동안 사육실 내의 온도, 습도 그리고 폐사율은

매일, 사료섭취량, 음수량 그리고 체중은 매주 측정되었다. 
주간 증체량은 각 개체 별 매주 측정된 체중으로 계산하였

고, 주간사료효율은각 개체별 주간 증체량을각 개체가 속
해 있는 pen의 주간 사료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사료효율 = 각 개체별 주간 증체량 ÷ 각 개체가 속해 있
는 pen의 주간 사료섭취량

실험사료로 시판용 육계사료(농협, 경남 함안)에 피트모스
를 0.0, 0.2, 0.4, 0.8 및 1.6%를 첨가하여 5개의 피트모스 첨
가사료(0.0%, 0.2%, 0.4%, 0.8% 및 1.6% PM)를 제조하였다. 
실험 1에서는 14일령의 Ross 150수를 크기가 동일한 두 개
의 사육실에 15개의 pen을 사용하여 pen당 10수씩 사육밀도
를 동일하게 하였다. 5개의 처리구(0.0%, 0.2%, 0.4%, 0.8% 
및 1.6% PM)를 처리구 당 3개의 pen(10수/pen)에 무작위로
배치한 후, 14일령에서 28일령까지 2주 동안 5개의 피트모
스 첨가사료를 급여하였다. 실험 2에서는 7일령의 Ross 198
수를 하나의 사육실에 9개의 pen을 사용하여, pen당 22수씩
사육밀도를 동일하게 수용하였다. 3개의 처리구(0.0%, 0.2% 
및 0.4 % PM)로 3번 무작위로 반복 배치되었고, 각 반복당
22수의 육계를 사용하였고, 7일령에서 28일령까지 3주 동안
3개의 피트모스 첨가사료를 급여하였다.

2. 실험사료 제조 방법

실험 1과 2에서 사용된 사료는 농협 육계 전기사료로 조
단백질 21% 이상, 조지방 5% 이상, 칼슘 0.9% 이상, 메티오
닌+시스틴+MHA 0.9% 이상, 조섬유 6% 이하, 조회분 8% 이

하, 인 1% 이하였으며, 대사에너지함량은 3,080 kcal/kg이었
다. 피트모스가 0, 0.2, 0.4, 0.8 및 1.6%가첨가된실험사료(0.0 
% PM, 0.2% PM, 0.4% PM, 0.8% PM 및 1.6% PM)를 배합
하였다(Table 1). 피트모스분말은러시아사할린지역에서생
산되어국내로수입된후전처리과정을거친것으로, 피트모
스원물은 pH가 4.7이고, 수분 64.5%, 유기물 63%, 부식산 21.4 
%, 질소 0.47%, 인 0.4%, 마그네슘 4.7%를 함유한다(㈜그린
볼텍스).
피트모스분말을 800 g의 물에 녹인 후 1.34∼1.5 kg 사료

와 혼합한 후, 건조시간에 따라서 2가지의 방법으로 배합하
였다(Table 1). 배합방법 1은피트모스가 첨가된 사료 1.5 kg
을건조기에서 50℃, 30분동안건조한후교반기에넣고 8.5 
kg 일반사료와 함께 30분간 혼합하였다. 혼합방법 2는 피트
모스가첨가된사료 1.5 kg에첨가된수분량을일반사료의수
분량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건조시간을 12∼16시간 동안
건조한후교반기에넣고 8.5 kg 일반사료를 30분동안 배합
하였다. 

3. 장기무게 및 간색 측정

실험 1에서는 실험사료를 2주 동안 급여한 28일령에, 각
처리구당 8수씩 선발하여 단두하고, 개복한 후 간과 비장은
떼어내어 바로 무게를 측정하였고, 근위, 대장, 소장, 그리고
양쪽의 맹장은 물로 장기 내의 이물질을 세척한 후, 티슈로
물기를 간단히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간 색깔은 색
차계 CR-400(Chromameter, Konica Minolta, Co. Ltd., Japan)
를이용하여동일한시료를 2회 반복측정하였고, 여기에사
용된 표준색판은 Y=93.8, x=0.3136, y=0.3198이다. 실험 2에
서는 실험사료를 3주 동안 급여한 28일령에, 실험 1과 동일
하게 실험하였으며, 십이지장의 무게를 추가로 측정하였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Treatments Peat moss 
(%)

Peat moss
(g)

Feed
(g)

Water
(g)

Total
(g)

0.0% PM 0.0 0 1,500 800 2,300

0.2% PM 0.2 20 1,480 800 2,300

0.4% PM 0.4 40 1,460 800 2,300

0.8% PM 0.8 80 1,420 800 2,300

1.6% PM 1.6 160 1,340 800 2,300

Abbreviations: 0.0%, 0.2%, 0.4%, 0.8% and 1.6%.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0.4, 0.8 an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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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for 2 weeks on daily feed and water intakes (g) in broilers

Treatments
Feed intake (g) Water intake (g)

1 week 2 week 1 week 2 week

0.0% PM 106±0.6 160±1.8 172±1.6 235±5.4

0.2% PM 106±1.0 165±2.1  179±1.0*  255±7.0*

0.4% PM 108±1.3  169±2.1*  179±2.0*  256±2.2*

0.8% PM 106±1.0 156±1.5 170±1.6 234±2.9

1.6% PM  100±1.0*  147±3.4* 176±3.3 242±4.2

ANOVA 0.0003 <.0001 0.0154 0.0012

Abbreviations: 0.0%, 0.2%, 0.4%, 0.8% and 1.6%.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0.4, 0.8 and 1.6%. Fourteen days old broilers were fed with experimental diets for 2 weeks. Data are means±SEM 
(n=10 per group). * P<0.05 vs 0.0% PM.

4.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SAS 
version 9.3(SAS Institute, Inc., Carry, NC)의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을이용하여피트모스에대한효과를분
석하였다(P<0.05). 처리구 간에유의성은 Least square means
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P<0.05).

결 과

1. 사료 내 피트모스의 첨가 방법 및 수분함량

사료를 배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실시하였다. 배합방법
1의 실험결과, 사료의 수분함량이 높아 사료 공급이 원활하
지 않았기 때문에 배합방법 2에서는 건조의 시간을 30분에
서 최대 16시간까지늘려서사료 내의 수분함량을 일반사료
와 동일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배합방법 1보다 배합방법 2의
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사료의 수분
함량은 일반사료에 비해 약 0.03%만 증가하였다(Table 2). 
따라서 피트모스의 첨가로인한 사료 내 수분함량의 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차이가 없었다. 
 

2. 사료섭취량 및 음수량

실험 1에서 실험사료급여후 1주 그리고 2주째사료섭취
량에서 피트모스의 효과가 있었다(1주, P<0.001; 2주, P< 
0.0001; Table 3). 1주째에는 1.6% PM만 0.0% PM에 비해
사료섭취량이 감소했고(P<0.05), 다른 처리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2주째에는 사료 내 피트모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사료섭취량이증가하여 0.4% PM에서는 0.0% PM에비해유
의하게증가한반면(P<0.05), 피트모스함량이 0.8% 이상이 되

Table 2. Percentage of moisture in basal and experimental diets

Treatments Feed (kg) Moisture (%)

Basal diet 10 7.88

0.0% PM 10 7.91

0.2% PM 10 7.91

0.4% PM 10 7.91

0.8% PM 10 7.91

1.6% PM 10 7.91

Abbreviations: 0.0%, 0.2%, 0.4%, 0.8% and 1.6%.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0.4, 0.8 and 1.6%.

면 감소하여 1.6% PM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실험사료 급여 후 1주그리고 2주째 음수량에서 피트모스의
처리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1주, P<0.05; 2주, P<0.05; Table 
3). 두 기간에서 모두 0.0% PM에 비해 0.2% PM(P<0.05)와
0.4% PM(P<0.05)의 음수량은 증가한 반면, 0.8% PM과 1.6 
% PM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실험 2에서 실험사료 급여 후 1주에서 3주까지 사료섭취

량에서피트모스의효과는없었다(Table 4). 그러나실험사료 
급여후 1주그리고 3주째음수량에서피트모스의효과는있
었다(1주, P<0.0001; 3주, P<0.0001; Table 4). 급여 1주째에
0.0% PM에비해 0.2% PM(P<0.0001)와 0.4% PM(P<0.05)의 
음수량은 증가한 반면, 급여 3주째에는 두 처리구의 음수량
모두 0.0% PM에비해감소하였다(0.2% PM, P<0.0001; 0.4% 
PM,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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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for 3 weeks on daily feed and water intakes (g) in broilers

Treatments
Feed intake (g) Water intake (g)

1 week 2 week 3 week 1 week 2 week 3 week

0.0% PM 70.5±5.6 105±7.3 138±7.9 100±5.0 190±1.0 219±1.3

0.2% PM 67.6±5.0 107±6.2 132±6.5  126±0.6* 189±1.7  199±3.2*

0.4% PM 60.6±4.3 97±7.5 139±7.1  116±3.0* 192±1.4  205±3.5*

ANOVA 0.364 0.5949 0.7496 <.0001 0.4206 w<.0001

Abbreviations: 0.0%, 0.2% and 0.4%.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and 0.4%. Seven days old broilers were fed with experimental diets for 3 weeks. Data are means±SEM (n=22 per group). 
* P<0.05 vs 0.0% PM.

Table 5.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for 2 weeks on body weight (g), daily weight gain (g) and feed efficiency in broilers

Treatments
Body weight (g) Weight gain (g) Feed efficiency

0 week 1 week 2 week 1 week 2 week 1 week 2 week

0.0% PM 614±7.8 1,122±16.6 1,765±33.1 72.5±1.4 107±3.4 0.68±0.01 0.67±0.02

0.2% PM 612±9.1 1,126±16.7 1,767±25.0 74.4±1.3 104±3.2 0.70±0.01 0.65±0.01

0.4% PM 613±8.6 1,141±18.1 1,829±28.6 75.4±1.7 114±2.6 0.70±0.02 0.67±0.02

0.8% PM 615±7.8 1,091±17.2 1,726±28.3 68.9±1.5 105±2.6 0.65±0.01 0.67±0.02

1.6% PM 604±7.7  1,066±16.9*  1,667±29.3*  66.0±1.7* 100±2.7 0.66±0.02 0.58±0.02

ANOVA 0.691 0.013 0.005 <.0001 0.030 0.032 0.757

Abbreviations: 0.0%, 0.2%, 0.4%, 0.8% and 1.6%.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0.4, 0.8 and 1.6%. Fourteen days old broilers were fed with experimental diets for 2 weeks. Data are means±SEM 
(n=10 per group). * P<0.05 vs 0.0% PM.

3. 체중, 증체량 및 사료효율

실험 1에서 14일령의 육계를 15개의 pens의 밀도가 같도
록재배치한후, 실험사료를급여하였다. 재배치후처리구간
의 체중차이는 없었다(P=0.691, Table 5). 실험사료 급여후
1주와 2주째체중에서피트모스의효과가있었다(1주, P<0.05; 
2주, P<0.05; Table 5). 실험사료급여후 1주와 2주째에서실
험사료 내 피트모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주째 피트모스의 함량이 0.4% PM의 체중
은 0.0% PM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1064). 그
러나 피트모스 함량이 0.8% 이상일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
으며, 1.6% PM에서는 0.0% PM에 비해 체중이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1주, P<0.05; 2주, P<0.05). 증체량에서 또한 실험
사료 급여 후 1주와 2주째에서 피트모스의 효과가 있었다(1
주, P<0.0001; 2주, P<0.05; Table 5). 체중의 결과와 유사하
게 피트모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피트모스 함량이 0.8% 이상일 경우, 오히려 감소

하였으며, 1.6% PM에서는 0.0% PM에 비해 체중이 유의하
게감소하였다(1주, P<0.05; 2주, P=0.0963). 사료효율에서는 
실험사료 급여 후 1주째에만 피트모스의 효과가 있었고, 2
주째에는 효과가 없었다(P<0.05). 
실험 2에서 7일령의 육계를 9개의 pens의 밀도가 같도록

재배치한후, 실험사료를급여하였다. 재배치후처리구간의 
체중차이는없었다(P=0.830, Table 6). 급여후 1주째에서는 
피트모스의 효과가 있는 경향을 보였고(P=0.090), 그 결과
0.0% PM에비해 0.4% PM의체중이증가하였다 (P<0.05). 그
러나 2주 그리고 3주째에는 피트모스의 효과는 없었다(2주, 
P=0.324; 3주, P=0.844; Table 6). 실험사료 급여 후 1주와 2
주째에 증체량에서 피트모스의 효과가 있었지만, 3주째에는
없었다(1주, P<0.05; 2주, P<0.05; 3주, P=0,8227; Table 6). 
1주째에는 사료 내 피트모스의 함량이 0.4%일 경우, 증체량
이 0.0% PM에 비해 증가한 반면(0.4% PM, P<0.05), 2주째
0.2% PM은 오히려 감소했고(P<0.05), 3주째에는 피트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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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for 2 weeks on organ weight (% of body weight) and liver colors in broilers

Treatments
Organ weights (% of body weight) Liver colors

Liver Spleen Gizzard Large
intestine

Small
intestine Cecum L* a* b*

0.0% PM 2.28±0.06 0.10±0.01 1.54±0.10 0.15±0.01 3.27±0.08 0.36±0.02 34.7±0.76 20.1±0.42 7.58±0.82

0.2% PM 2.44±0.12 0.08±0.01 1.62±0.06 0.15±0.00 3.41±0.11 0.36±0.02 35.9±1.24 20.5±0.57 7.81±0.92

0.4% PM 2.51±0.16 0.10±0.01 1.70±0.04 0.14±0.01 3.48±0.13 0.38±0.02 37.9±1.45 19.3±0.77 8.05±0.99

0.8% PM 2.47±0.07 0.09±0.01 1.68±0.01 0.14±0.01 3.38±0.12 0.40±0.02  39.5±1.32* 19.4±0.45  10.9±1.11*

1.6% PM 2.56±0.15 0.10±0.01 1.80±0.08 0.15±0.01 3.38±0.18 0.40±0.03  38.9±1.17* 19.6±0.61 10.2±0.94

ANOVA 0.494 0.647 0.308 0.864 0.665 0.461 0.0429 0.5157 0.0603

Abbreviations: 0.0%, 0.2%, 0.4%, 0.8% and 1.6%.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0.4, 0.8 and 1.6%.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Fourteen days old broilers were fed with 
experimental diets for 2 weeks. Data are means±SEM (n=10 per group). * P<0.05 vs 0.0% PM.

Table 6.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for 3 weeks on body weights (g), daily weight gain (g) and feed efficiency in broilers

Treatments
Body weight (g) Weight gain (g) Feed efficiency

0 week 1 week 2 week 3 week 1 week 2 week 3 week 1 week 2 week 3 week

0.0% PM 200±2.5 558±5.1 1,092±13.0 1,726±23.6 50.7±0.58 76.3±1.39 90.5±2.05 0.73±0.01 0.73±0.01 0.66±0.02

0.2% PM 204±2.3 567±6.1 1,068±10.4 1,707±23.7 52.2±0.59 71.4±1.20* 92.3±2.08 0.77±0.01* 0.67±0.01* 0.70±0.02

0.4% PM 204±2.3  574±6.8* 1,092±15.3 1,724±26.3  52.9±0.72* 74.5±1.43 91.2±1.87 0.88±0.02* 0.77±0.02 0.65±0.01

ANOVA 0.830 0.090 0.324 0.844 0.0286 0.0476 0.8227 <.0001 <.0001 0.0819

Abbreviations: 0.0%, 0.2% and 0.4%.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and 0.4%. Seven days old broilers were fed with experimental diets for 3 weeks. Data are means±SEM (n=22 per group). 
* P<0.05 vs 0.0% PM.

의 효과는 없었다. 실험사료 급여 후 1주와 2주째에 사료효
율에서 피트모스의 효과가 있었고(1주, P<0.0001; 2주, P< 
0.0001; Table 6), 3주째에는피트모스의 효과가 있는경향을 
보였다(P=0.0819). 1주째에는 0.0% PM에 비해 0.2% PM(P< 
0.05) 그리고 0.4% PM의 사료효율은 증가하였다(P<0.05). 
0.4% PM은 2주째에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P= 
0.0865), 0.2% PM 처리구에서사료효율은 2주째에감소했고
(P<0.05), 3주째에는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P=0.0702). 

4. 피트모스가 육계의 장기 무게 및 간 색깔에 미치는

영향

실험 1에서 실험사료 급여 후 2주째에 체중 대비 장기무
게의 비율에서 피트모스의 효과는 없었다(간, P=0.494; 비
장, P=0.647; 근위, P=0.308; 대장, P=0.864; 소장, P=0.665; 
맹장, P=0.461; Table 7). 간 색깔은 lightness에서는 피트모

스의 효과가 있었고(P<0.05), yellowness에서 피트모스의 효
과가 있는 경향이 있었다(P=0.0603). 사료 내 피트모스의함
량이 증가할수록 lightness와 yellowness는 증가하였다. 0.0% 
PM에 비해 0.4% PM의 light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P=0.0736), 0.8% PM의 lightness(P<0.05)와 yellowness는 증
가했고(P<0.05), 1.6% PM(P<0.05)의 lightness는증가했고(P< 
0.05), yellowness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616).
실험 2에서 실험사료 급여 후 3주째에 체중 대비 장기무

게의비율에서피트모스의효과는없었다(간, P=0.2558; 비장, 
P=0.2017; 근위, P=0.5347; 십이지장, P=0.7045; 대장, P= 
0.8182; 소장, P=0.9221; 맹장, P=0.2365; Table 8). 간색깔에
서도 피트모스의효과는없었다(lightness, P=0.1857; redness, 
P=0.1437; yellowness, P=0.4167).

고 찰



김 등 : 피트모스 첨가사료가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272

Table 8. Effects of dietary peat moss for 3 weeks on organ weight (%) of body weight and liver colors in broilers

Treatments
Organ weight (% of body weight) Liver colors

Liver Spleen Gizzard Duodenum Large
intestine

Small
intestine Cecum L* a* b*

0.0% PM 2.02±0.05 0.08±0.01 1.07±0.07 0.63±0.1 0.13±0.00 2.09±0.11 0.29±0.02 36.1±1.91 17.7±0.57 9.06±1.71

0.2% PM 2.21±0.08 0.1±0.01 0.96±0.06 0.69±0.12 0.13±0.01 2.11±0.08 0.32±0.02 34.0±1.35 19.6±0.40 7.26±0.63

0.4% PM 2.21±0.16 0.09±0.01 0.95±0.06 0.72±0.07 0.13±0.01 2.11±0.19 0.29±0.02 38.1±1.30 18.0±0.50 9.53±1.32

ANOVA 0.2558 0.2017 0.5347 0.7045 0.8182 0.9221 0.2365 0.1857 0.1437 0.4167

Abbreviations: 0.0%, 0.2% and 0.4%. PM (peat moss): experimental diets were made by mixing the basal diet with amounts of peat 
moss at 0.0, 0.2 and 0.4%.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Seven days old broilers were fed with experimental diets for 3 
weeks. Data are means±SEM (n=22 per group). * P<0.05 vs 0.0% PM.

본 연구에서는 사료첨가제로서 피트모스 추출물이 육계

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피트모스
는식물의성장촉진제또는비료대체제로많이이용되고있

고(Hu et al., 2009; MacCarthy, 1976), 국내에서는 농업과 원
예분야에서토양의활용방안에대한연구가대부분일뿐(Park 
et al., 2013; Mihyang et al., 2011; Na et al., 2013), 축산분야
에서 이용된 적은 없었다. 국외 축산 연구에서는 소수의 연
구자들이바닥재로서 피트모스의가능성에대하여연구하였

을 뿐이다(Dixon and Duncan, 2010; Meng et al., 2015). 여
러 가지 바닥재의 재료들 중 피트모스의 비율을 적절히 조

정한다면, 사육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송아
지 사육장의 바닥재를 50% 왕겨, 30% 톱밥, 10% 피트모스
그리고 10% 옥수수의 속대로 사용한 결과, 축사의 환경 온
도는 24℃에서 30℃사이로 유지되었고, volatile fatty acid와
NH3-N는감소했을뿐만아니라, stress 관련호르몬인 3,5,3’- 
triiodothyronine, 3,5,3’,5’-tetraiodothyronin, cortisol 그리고 cor- 
ticosterone의 농도 또한 감소하였다(Meng et al., 2015). 피트
모스의 사용은 축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
물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바닥재로서 피트모스를 2주
동안 사용한 결과, 1∼2주령의 암탉이 깃털을 쪼는 행동의
빈도수가 대조구보다 낮아졌고, 땅을 쪼거나 긁는 행동의
빈도수는 대조구보다 증가하였다(Dixon and Duncan, 2010).
본 연구는 피트모스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첨가제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최초의 결과이다. 피트모스 함량이
0.2% 또는 0.4%가 첨가된 사료를 2주 동안 급여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해 음수량, 체중, 증체량 및 사료효율이 유의하
게 증가한반면, 사료섭취량에서는차이가없었다. 그러나피
트모스 첨가 사료를 3주 이상 급여할 경우, 그 효과는 감소
하였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질 또는 단백질

의 함량이 높은 사료를 닭이 섭취하는 경우, 음수량은 증가
한다(Lee, 1994). 본 연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음수량이 증가
또는 감소한 것은, 피트모스의 특징인 높은 보수력과 유기
물 함량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의 영향 때문이었을지도 모른

다. 또한 음수량은 사료섭취량에 영향을 미쳐 음수량과 사
료효율의 경향은 유사하였다. 실험사료 급여 1주째, 대조구
에 비해 0.2% PM 처리구에서 음수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2주와 3주째에는 피트모스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
다. 사료 내 피트모스 함량 0.8% 또는 1.6% 이상부터는 사
료섭취량, 체중그리고 증체량은 유의하게감소하였다. 사료
에 가장 이상적인 피트모스의 적정 첨가 비율은 0.4%이며, 
적정 급여 기간은 2주까지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사료내피트모스의함량이증가하여도장기

의 무게는 변하지 않은 반면, 피트모스 함량이 0.8% 이상의
사료를 섭취한 육계의 간의 명도와 노란 정도는 증가하였

다. 닭에서 간은 지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며, 간의 무게와 색
깔은 간 내 지질 함량(Trampel et al., 2005)과 사료 내 색소
의함량에따라서영향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다(Loetscher 
et al., 2013). 사료 내 피트모스 함량이 0.8% 이상의 처리구
는사료섭취량이감소한반면, 사료내색소의함량이증가하
여간의명도와노란정도가증가한것으로사료된다. Trampel 
등의 연구 결과, 49일령의 육계에게 12시간 절식을 시키면
간의지질함량이감소하여간의명도는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였다(Trampel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
트모스함량이 0.8% 이상의 사료를 섭취한 육계의사료섭취
량은 감소한 반면, 간의 명도와 노란 정도는 증가되었다. 그
이유는 Loetscher의 연구 결과에서 rosemary 또는 nettle 첨
가사료의 carotenoid가 육계의 간에 침착되어 황색도를 증가
시킨 것(Loetscher et al., 2013)처럼 peat moss 내의 색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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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많이 침착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피트모스 수용성 추출물이 항염증
제와항산화제로서의효능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염증
반응을 중화시키고,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손상을 방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Choi et al., 2014). 
이러한사실은 피트모스가동물의면역기능과항산화기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 육계에게피트모스함량이 0.2% 또는 0.4 

%인 사료를 2주동안 급여하였을 때, 육계의생산성을 판단
하는지표인체중, 증체량및사료효율이유의하게증가하였
다. 그러나 피트모스 첨가 수준을 0.8%보다 높게 급여하거
나, 급여기간을 3주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그효과는감소하
였다. 본연구의결과들은피트모스가육계의생산성을향상
시킬 수 있는사료첨가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최초의 결

과이며, 축산업에서 피트모스의 이용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 요

최근까지 피트모스에 대한 연구는 식물 생장촉진제, 비료
대체제 및 토양오염 복원제로서의 기능에 관한 분야가 대부

분이었다. 본연구에서는사료첨가제로서피트모스추출물을 
이용하여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
1에서는 14일령의 Ross 150수를 각 10수씩 5개의 처리구
(0.0%, 0.2%, 0.4%, 0.8% 및 1.6% PM)로 3번 무작위로반복
배치되었고, 28일령까지 2주 동안 5개의 피트모스 첨가사료
를 급여하였다. 실험 2에서는 7일령의 Ross 198수를각 22수
씩 3개의 처리구(0.0%, 0.2% 및 0.4% PM)로 3번 무작위로
반복 배치되었고, 28일령까지 3주 동안 3개의 피트모스 첨
가사료를 급여하였다. 그 결과, 피트모스 함량이 0.2% 또는
0.4%가 첨가된 사료를 2주 동안 급여하였을 때, 대조구에
비해 음수량, 체중, 증체량 및 사료효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사료섭취량에서는차이가 없었다. 그러나피트모스첨
가 사료를 3주 이상 급여하였을 경우 그효과는 감소하였다. 
사료피트모스함량이 0.8% 이상급여되면사료섭취량, 체중 
그리고증체량은유의하게감소하였다. 따라서본연구의결
과는피트모스의적정첨가비율과급여기간은각각 0.4% 및 
2주이며, 사료첨가제로서의 피트모스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색인어: 피트모스, 육계, 증체량, 사료섭취량, 사료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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