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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간가축사육두수가증가함에따라사료섭취량과가축분

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에는 5,184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었다. 반추동물의 소화

와 배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고려하면 세계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따르기 위해서 반추동물

에게 잉여로 제공되는 섭취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우의 사료 섭취에 대

한정밀사양에대한연구는필수적이며, ICT를 접목한축산

시설은 농가의 소득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고, 필요한 노동

력을효율적으로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1] 국내와

국외의 많은 연구에서 반추 가축의 메탄가스 발생을 조절하

기 위해 사료 원료 및 급여 수준에 따른 영향성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ICT를 접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본연구는 ICT가 접목된배합사료및조사료급여장치

와체중측정장치를통하여얻어진데이터를분석하여탄소

발생량 감소를 목적으로 정밀사양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2.1 섭취량 측정 장치

㈜다운 업체의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섭취량을 측정

하는 장치를 이용하였다. 개체별로 설정한 급여량이

모두 제공된 후에는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시험축이

더 이상 섭취할 수 없는 구조이다. 우사마다 설치된 컴

퓨터 서버에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섭취량이 구분되어

매일 기록된다.

2.2 체중 측정 장치

체중계는 농후사료 섭취량 측정 장치와 한 세트로 구

성되며, 사료를 먹기 위해 한우가 들어가야 하는 공간

의 바닥에서 체중이 측정된다.

2.3 성장단계 구분

한우는 어미젖과 송아지용 사료를 떼고 반추위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육성기부터 비육기를 거

친 후 도축이 된다. 육성기에 조사료를 충분히 섭취하

면서 반추위를 발달시켜 주어야 비육기에 고영양 사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ICT기반 한우 성장 단계별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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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간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곡물 소비량과 분뇨 발생량도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배출되는탄소의양을최소화하기위해정밀사양에대한데이터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본 연구에서는섭취량과체중
이 기록되는 ICT장비를 이용하여 한우 거세우 72두의 정밀 사양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한우의 성장과 비육에
필요한 최적의 섭취량을 알기 위해 개체의 성장 단계별 급여량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고기용 한우의 사양
단계는송아지시기를지나반추위가정상적으로작동하기시작하는육성기(6~12개월령)부터골격성장보다살을찌우
는 시기인 비육기(13~30개월령)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육기를 전기, 중기, 후기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한우의 6~12개월령에 해당하는 육성기에 농후사료 및 조사료의 섭취량과 체중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출하
시기와가장가까워진비육후기에는증체량의변화정도가둔해졌다(p<0.001). 또한 일당증체량에서 비육기의각섭취
량상관관계에서유의성을보이지않았고, 육성기에서조사료섭취량과유의적인양의상관성을보였다(P<0.001). 따라
서 한우의 제한된 반추위 용적을 고려할 때, 육성기에 조사료를 최대한 섭취하도록 유도하여 비육기간에 농후사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사양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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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섭취하면서 고품질 고기의 기준이 되는 마블링

을 형성할 수 있다.

육성기는 6~12개월령의 기간이며 비육기는 좀 더 세

분화하여 비육전기 13~18개월령, 비육중기 19~24개월

령, 비육후기 25~30개월령 순으로 구분하였다.

2.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상관성 분석은 성장단계별 체중과

섭취량을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상관계수 및 유

의성을 검증하여 측정하였다. 관측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Python (ver.3.10.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결과

표 1은 한우의 육성기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섭취

량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비육기보다

월령에 따른 섭취량과 체중의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조사료 섭취량과 체중이 유일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p<0.001). 이는 육성기에 섭취하는 조사료가

전체 사양 기간에 이루어지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

으로 여겨지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농후사료도 육성기

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제한된 반추위 용적

을 고려하여 조사료와의 적절한 급여 비율을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표 2는 한우의 비육전기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섭

취량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육성기에

서처럼 월령에 따른 체중이 증가하긴 하지만 상승 폭

은 다소 감소했다. 농후사료 섭취량은 체중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인다(p<0.001). 반면 조사료 섭취량은 월

령, 농후사료 섭취량, 체중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조사료를 많이 섭취할수록 농후

사료를 적게 먹게 되고 체중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3은 한우의 비육중기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섭

취량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비육전기

와 마찬가지롤 농후사료 섭취량만 체중과 양의 상관

관계이며(p<0.001), 조사료 섭취량은 체중 및 농후사

료 섭취량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p<0.001). 육성

기에서부터 점차 체중의 증가 폭은 유의적으로 작아

지고 있다.

표 4는 한우의 비육후기에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섭

취량과 체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적으

로 체중은 증가하지만 월령에 따른 섭취량의 유의성

은 사라졌으며, 섭취량에 따른 체중의 상관관계도 없

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ICT 장비 활용 육성기 거세우 사양 성적간의 상관관계

항목 월령
농후사료
섭취량

조사료
섭취량

체중 일당증체량

월령 1.0***
농후사료
섭취량 0.85*** 1.0***

조사료
섭취량 0.4*** 0.24*** 1.0***

체중 0.83*** 0.83*** 0.32*** 1.0***

일당증체량 0.14*** 0.05 0.15*** 0.16*** 1.0***

*, P<0.05; **, P<0.01; ***, P<0.001

[표 2] ICT 장비 활용 비육전기 거세우 사양 성적간의 상관관계

항목 월령
농후사료
섭취량

조사료
섭취량

체중 일당증체량

월령 1.0***
농후사료
섭취량 0.81*** 1.0***

조사료
섭취량 -0.64*** -0.69*** 1.0***

체중 0.54*** 0.5*** -0.31*** 1.0***

일당증체량 0.02 -0.09 0.13 0.11 1.0***

*, P<0.05; **, P<0.01; ***, P<0.001

[표 3] ICT 장비 활용 비육중기 거세우 사양 성적간의 상관관계

항목 월령
농후사료
섭취량

조사료
섭취량

체중 일당증체량

월령 1.0***
농후사료
섭취량 0.69*** 1.0***

조사료
섭취량 -0.61*** -0.64*** 1.0***

체중 0.5*** 0.42*** -0.4*** 1.0***

일당증체량 -0.03 -0.05 0.15 0.15 1.0***

*, P<0.05; **, P<0.01; ***, P<0.001

[표 4] ICT 장비 활용 비육후기 거세우 사양 성적간의 상관관계

항목 월령
농후사료
섭취량

조사료
섭취량

체중 일당증체량

월령 1.0***
농후사료
섭취량 0.24 1.0***

조사료
섭취량 0.02 -0.2 1.0***

체중 0.5*** -0.08 0.35* 1.0***

일당증체량 -0.16 -0.12 -0.27 0.18 1.0***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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