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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개체별 사료 자동급이기 사용이 도체품질에 미치는 영향

양가영, 장동화, 권경석, 하태환, 김종복*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Effect of use of automatic individual feeder on carcass quality in 
Hanwoo

Ka-Young Yang, Dong-hwa Jang, Kyeong-seok Kwon, Taehwan Ha, Jong-bok Kim*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요  약  한우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장치인 개체별 사료 자동급이기는 개체별로 적정 사료량을 급이 할 수 있어
정밀한 사양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개체별 사료급이가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체별 자동급이기 사용농가와 관행 사료급이 농가의 도체 성적 및 품질을
분석하여 농가들 사이의 품질의 균일성을 비교하였다. 한우농가에서 자동 사료급이기를 활용한 농가와 관행적 사료급이
를 하는 농가를 섭외하여 도체 성적 및 품질의 5가지 항목인, 도체중(carcass weight, kg), 등지방두께(backfat 
thickness, mm), 배최장근단면적(loineye muscle area, cm2), 근내지방도(marbling score, 점수), 육량지수(meat 
yield index, 점수)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는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가 관행급이 농가보
다 분산이 작게 나타났다(p<0.05). 반면, 배최장근면적, 근내지방도 등급, 육량 등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됐다(p>0.05). 이 결과, 농가의 수익과 연관되는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에서 개체별 자동 급이기의 설치가 한우 개체들
사이의 균일성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교 농가 사이의 품질평가 항목의 성적결과 측면에서는 개체별 자동급이기의
영향뿐만 아니라, 유전적, 환경적, 사료성분 및 사양관리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도 고려하여 추후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quality of farms by analyzing their carcass perform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the quality of farms equipped with automatic feeding machines with that of the 
conventionally feeding farms managed by individuals. The carcass weight (kg), back-fat thickness (mm), 
and the longest pear contribute to the five measures of carcass performance and quality of farms in 
Korean cattle. Hence, the carcass weight, back-fat thickness, loineye-muscle area, marbling-score, and 
meat yield index were compared and analyzed between the two farm types. The analysis result suggests
that the carcass-weight and back-fat thickness were found to have smaller variances in the farms 
equipped with the automatic feeder than in the conventional feeder farms (p<0.05).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oineye-muscle area, marbling-score, and meat yield index between 
conventional and automatic feeding.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nstalling an automatic feeder for each 
individual farm achieves uniformity among Korean cattle in terms of carcass weight and back-fat 
thickness. This uniformity is related to the farmer's profit as well. Finally, it is concluded that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in the future to consider the effect of this breed and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such as genetic, environmental, feed ingredients, and fee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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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들과 발생하는 축산물 수급 관련 문제를 농가가 자율적
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축산업에
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ICT 기술과 융복합
한 첨단화 및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축산이
란 네트워크 기술 활용과 IoT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시공간 제약 없이 자동·원격으로 축사를 정밀하게 관
리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축산을 일컫는다[1]. 스마트 축
산에 대한 글로벌 동향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여겨지던 축산업이 무선통신망, 로봇, 빅데이터 처리기
술, 드론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이미 스마트 축산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
고, 축산기술에 최첨단 ICT 기술을 융합시켜 축산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2,3]. 네델란드
의 로봇 착유기 기업 렐리(Lely)는 젖소의 착유기에 달린 
센서와 기기가 원유의 성분을 분석하고, 원유를 짜내는 
젖소의 상태도 측정하며 세계 착유기 시장의 65%를 점
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60개 이상 국가의 낙농가들을 위
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4]. 한국에서도 딜러들에 
의한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5]. 벨기에의 Sound Talk은 돼지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장 안에 전용마이크를 통해 실시간 돼지의 
기침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호흡기 백신투약시기
를 농장주에게 조기알람 해준다[6]. 또한 덴마크의 도축
회사인 데니쉬 크라운(Danish Crown)은 도축자동화 시
스템과 가축 체내에 칩을 삽입하여 가축과 작업자 모두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가축의 이력을 
추적하고, 도축에서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생산자와 소비
자가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7]. 국내의 스
마트 축산은 양돈, 양계, 젖소 및 한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도입 중이며[8], 2019년 4월 농촌진흥청의 스마트 축
산 모델 개발로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축산 구현에 주력
하면서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확인했다
고 보고된 바 있다[9]. 

이처럼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장치
가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ICT 장치의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위해서
는 ICT 장치 및 기술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축종 중 한우는 농장의 규모화나 전업화가 다른 축
종에 비해 늦기 때문에 스마트팜 기술 활용도가 낮은 실
정이다. 이 중 한우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장치

인 개체별 사료 자동급이기는 개체별로 적정 사료량을 
급이 할 수 있어 정밀한 사양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10]. 하지만 개체별 사료급이가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개체별 자동급이기 사용농가와 관행 
사료급이 농가 사이의 도체 성적 및 품질을 분석하여 농
가들과의 품질의 균일성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한우에서 자동 사료급이기를 활용한 농가의 도체 성적 
및 품질을 비교하였다(Fig. 1). 실험은 기존 관행사육으
로 진행하는 농가 2곳(A)과 자동급이기를 사용하는 농가 
2곳(B)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Conventional feeder farm (A) Automatic individual feeder 
installation farm (B)

Fig. 1. Farms with and without ICT used in the 
experiment

이 농가들의 지난 10년간(2010년 1월~ 2020년 1월) 
각각의 농가에서 약 24~30개월령에 도축된 한우의 도축
성적을 추적하였다. 도축성적의 결과인 도체중(carcass 
weight, kg), 등지방두께(backfat thickness, mm), 배
최장근단면적(loineye muscle area, cm2),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점수), 육량지수(meat yield index, 
점수) 총 5가지 항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공
받아 비교 분석하였다. 

농가 기본 정보는 A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한우 육성
우, 비육우, 번식우 일괄사육을 하고 있었으며, 농장규모
는 한우 200~280두 정도였다. 사료급이는 성장단계별 
TMR사료를 기계로 배합 후 사료조에 뿌려주거나, 부족
한 양은 삽으로 더해주는 식의 관행적인 사료급이를 하
고 있었다. B에 해당하는 농가들도 한우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일괄사육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150~180두 사
육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추가로 사육관리에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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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인 자동사료 급이기, CCTV, 온습도 센서, 음수 관
리기, 사료빈 관리기등이 설치되어있다. B 농가들은 
2010년 1월부터 설치하여 육성기 6개월령부터 출하 전 
까지 평균 18~24개월 정도 한우자동사료 급이기
(Dawoon Ltd., DW-H-FD, Korea)를 사용한다. 이는 
목걸이 형태 또는 귀걸이 칩(RFID chip)을 부착한 한우
가 사료급여기로 접근하면 사용자가 기존에 설정해놓은 
사료량을 기준으로 사료가 급이되는 무인 자동 급이시스
템이며, 컵방식의 호퍼로 소음도가 낮고, 개체별 95±5% 
정밀급여의 수준이 가능하며, 사료잔량 검출 센서가 부
착되어 있어 사료의 허실 등에도 유용한 장치이다[10]. 

통계분석은 자동급이기 설치 여부에 따라 도체 성적 
및 품질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F- 검정으로 진
행 하였으며, 선행적으로 관행급이 농가 A1, A2 간의 도
체품질 분산분석과 자동사료급이기 사용 농가 B1, B2 간
의 모집단의 분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검증
하고, 관행급이 농가 A와 자동사료급이기 농가 B 두 집
단의 분산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동사료급이기 설치 여부
의 경우 개체별로 정량을 급이 함으로써 개체별 편차가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도체중(kg), 등지방두께
(mm), 배최장근단면적(cm2), 근내지방도(점수), 육량지
수(점수) 총 5가지 항목의 성적비교가 아닌 분산을 비교
실시하였다. 이때, 근내지방도와 육량등급은 지표가 문
자로 되어 있어서, 근내지방도 1++ → 1, 1+ → 2, 1 → 
3, 2 → 4, 3 → 5로 치환하였고, 육량등급 (A/ B/ C)은 
A → 1, B → 2, C → 3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된 모든 data의 통계분석은 R package (R version 
3.31,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Seoul, Korea)을 이용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관행급이 농가 A1, A2 간의 도체품질 분산분석과 자
동사료급이기 사용 농가 B1, B2 간의 도체품질 분산분석 
결과, 관행농가 간의 도체중(kg)은 F=1.019 (p=0.462), 
등지방두께(mm) F=1.056 (p=0.109), 배최장근단면적
(cm2)은 F=0.803 (p=0.066), 근내지방도 F=1.078 
(p=0.621), 육량지수 F=1.012  (p=0.481) 로 분산의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동사료급이기 
사용 농가 간의 도체중(kg)은 F=0.875 (p=0.086), 등지
방두께(mm) F=1.163 (p=0.067), 배최장근단면적(cm2)은 
F=0.684 (p=0.056), 근내지방도 F=1.071 (p=0.252), 

육량지수 F=0.951  (p=0.302)로 분산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ㅤ Conventional 
feeder farm (A)

Automatic
individual feeder 

installation farm (B)

Average (kg) 413.0233 388.9022
Dispersion 4330.591 3411.015

Number of 
observations 557 910

Degrees of freedom 556 909

F ratio 1.26959
P(F<=f) one-sided 
test 0.000771

F Rejection : 
one-sided test : 
one-sided test

1.13228 ㅤ

Table 1. Carcass weight (kg) ratio depending on 
whether automatic feeder is installed 

   
일반 관행사료급이와 자동급이기 설치에 따른 도체 중 

분산차이의 분석결과, 관행급이와 자동급이한 농가사이에 
유의미한 분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가 관행급이 농가보다 분
산이 작게 나타났으며,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에
서 한우의 도체중 편차가 더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농가의 사육관리 측면에서 같은 양의 사료로 균일하
고 정밀하게 사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 자동급이기에 여부에 따른 등지방 두께에 대한 
분산차이의 분석결과, 관행 급이한 농가와 자동사료급이
기를 사용한 농가 사이에 유의미한 분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
가가 관행사료급이 농가 보다 분산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에서 한우의 등지방 
두께 편차가 더 작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지방의 두께 
면적에 대한 비교는 관행사육농가에서 더 약 1.67mm 
정도 높게 관찰됐으나 한우에서 도체 품질에 대한 유전
성 연구보고에 따르면 24개월령의 도체에서 유전력은 등
지방 두께 0.588, 등심단면적 0.587로 추정된바 있다
[11,12]. 이는 ICT 장비에 따른 효과이기 이 전에 관행
사육 농가가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에 비해 한우
의 체중이 높은 것과 비례하여, 환경의 영향 보다 유전적
인 영향을 더 크게 받아 본 실험과 같은 결과를 보인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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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al 
feeder farm (A)

Automatic 
individual feeder 
installation farm 

(B)

Average (mm) 14.292639 12.61758
Dispersion 31.171403 26.8943

Number of 
observations 557 910

Degrees of 
freedom 556 909

F ratio 1.1590338
P(F<=f) one-sided 
test 0.0253213

F Rejection : 
one-sided test : 
one-sided test

1.1322798 ㅤ

Table 2. Back-fat thickness (mm) ratio depending on
whether automatic feeder is installed

 

ㅤ Conventional 
feeder farm (A)

Automatic 
individual feeder 
installation farm 

(B)
Average (㎠) 93.74686 89.93407

Dispersion 150.6354 146.011
Number of 
observations 557 910

Degrees of 
freedom 556 909

F ratio 1.031672

P(F<=f) one-sided 
test 0.338709

F Rejection : 
one-sided test : 
one-sided test

1.13228 ㅤ

Table 3. Loin-eye muscle area cm2 ratio depending 
on whether automatic feeder is installed

배최장근단면적의 분산차이에서는 관행급이 농가와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사이에 유의미한 분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선행연구에 따르
면, 이유(weanin) 시기에 체중이 무거우면 배최장근단면
적이 넓어지고, 등지방두께가 두꺼워지며 근내지방도가 
감소하는 도체를 생산한다는 결과와 도체중과 배최장근
단면적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13,14], 본 실험의 도체중과 배최장근 단면적의 단순 평
균값의 비교에 따르면 관행급이는 도체중 413kg, 배최
장근단면적 93.74 cm2, 자동급이 도체중 388kg, 배최
장근단면적 89.93 cm2,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보인다. 이에 본 실험은 도체중 및 배최장근단면적의 

무게 및 크기는 실험대상 농가들의 체중에 의한 차이라
고 판단된다. 

근내지방도의 등급은 쇠고기의 기호성과도 연결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소고기 최대 생산국이었던 미국에서 
확립되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1993년도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꾸준히 발
전되어 지금은 1++, 1+, 1, 2, 3, 등외 등급으로 나누어 
진다. 여기에 육량 지수 A, B, C 로 세분화 되어 이루어
지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5].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자동급이기 여부에 따른 근내
지방도 등급의 분석결과 관행급이와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들 사이에 유의미한 분산의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5). 

ㅤ Conventional 
feeder farm (A)

Automatic 
individual feeder 
installation farm 

(B)
Average (㎠) 2.35368 2.902198

Dispersion 1.05634 1.129038
Number of 
observations 557 910

Degrees of 
freedom 556 909

F ratio 0.93561

P(F<=f) 
one-sided test 0.193438

F Rejection : 
one-sided test : 
one-sided test

0.881239 ㅤ

Table 4. Marbling score (1++/1+/1/2/3) depending 
on whether automatic feeder is installed

   

ㅤ Conventional 
feeder farm (A)

Automatic 
individual feeder 
installation farm 

(B)

Average 2.02693 1.836264
Dispersion 0.555029 0.535317
Number of 
observations 557 910

Degrees of 
freedom 556 909

F ratio 1.036822
P(F<=f) one-sided 
test 0.315062

F Rejection : 
one-sided test : 
one-sided test

1.13228 ㅤ

Table 5. Meat yield index (A/ B/ C) depending on 
whether automatic feeder i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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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량지수는 한우와 육우에 따른 품종별, 암컷, 수컷, 
거세우 등의 성별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 및 
적용한 것이다. 도체의 체중이 크고,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및 연구되었다[16]. 그러나, 육량지수의 분산차이 분석결
과, 관행급이와 자동사료급이기를 사용한 농가사이에 유
의미한 분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0.05).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우 스마트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장
치인 개체별 사료 자동급이기를 사용했을 때 개체별로 
적정 사료 급이가 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농가 전체적으
로 개체간의 균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되어 개체별 자동급이기 사용농가와 관행 사료급이 농
가간의 품질의 균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도체 성적 및 
품질을 분석하였다. 5개 항목 중 등지방과 도체중에서는 
자동급이기를 사용한 농가가 좀 더 균일한 품질이 나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최장근면적, 근내지방도 등급, 
육량 등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한우의 도체 성적이나 품질이 ICT 장
치에 의한 사양관리 보다는 한우의 유전능력과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각 항목의 성적 비교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
단되나, 도체의 성적이 균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축관리에서 균일함이란 경제성과 노동력과도 
결부되는 부분이라, 추후 이를 바탕으로 한우 농가에 다
른 ICT 장비를 설치한 농가들 한우의 품질 이외에도 생
산비 및 경영비등의 경제적 분석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ICT 기술을 활용한 한우의 유전능력평가, 혈
통보정, 근친조절 등의 한우 육종계획에 대한 연구들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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