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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정부에서는 2020년에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1년 대비

2022년에 평균기온이 0.4℃ 증가되었다[1].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연평균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연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의 차이가 뚜렷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의 생

산성 저하 심화되고 있다. 반추동물에게 있어서 고온

스트레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료

섭취량과 사료소화율 감소, 음수 섭취량 증가, 신진대사

속도 변화, 유지 요구율 증가 및 증발수분 손실의 증가,

호흡 속도 증가 및 생체 온도 증가 등이 보고된 바

있다[2]. 또한 한우비육우사육에있어고온기사육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서 온습도지수(THI)에 따른 사료

섭취량 감소는 육량, 육질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온난화 대비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온 스트레스를

대비하기 위한 농가의 경영형태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

되는 온습도지수에 따른 한우의 농가 경영 분석과

도체성적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THI 지수에 따른 농가 경영 분석

THI 지수가 78이상 89미만의 7개의 지역(경주, 대구,

영천, 전주, 영월, 광양, 거제)과 72이상 78미만의 7개

지역(정선, 영주, 예천, 제천, 동해, 인제, 철원)의 총 89

농가의 경영형태, 사육시설 정보 및 사양관리형태를

조사하였다.

THI 지수 산정방법 : 2015~19년도 종관기상관측자료

THI 지수 : 78이상 89미만 스트레스 경고 단계

THI 지수 : 72이상 78미만 스트레스 주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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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온난화로 인해 정부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기온은 매년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되는 온습도지수에 따른
한우의 농가 경영 분석과 도체성적을 조사을 조사하였다. THI 지수가 78이상 89미만의 7개의 지역(경주,
대구, 영천, 전주, 영월, 광양, 거제)과 72이상 78미만의 7개 지역(정선, 영주, 예천, 제천, 동해, 인제, 철원)의
총 89 농가의 경영형태, 사육시설 정보, 사양관리형태 및 도체성적을 조사하였다. THI 지수가 78이상 89
미만인 지역에 비해 72이상 78미만의 지역에서 번식, 비육 및 일관경영 형태의 농가가 높게 나타났다. THI
지수가 72이상 78미만의 지역에 비해 78이상 89미만인 지역에서 송아지사료 급여 시작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비육중기와 비육후기의 배합사료 급여량은 72이상 78미만인 지역에 비해 78이상
89미만의 지역에서 적게 급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대부분 농가에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 지수가 72이상 78미만인 지역에 비해 78이상 89미만의 지역의 도체중 및 조직감은
감소된 결과를 보였지만(P<0.05), 등심단면적, 육색, 지방색은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P<0.05). 따라서 본
연구결과 고온 스트레스를 대비 할 수 있는 농가의 우사시설 보충과 첨가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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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체성적

조사된 농가의 모든 동물은 각 지역의 도축장에서

육량등급(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육량지수)

및 육질등급(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을 평가하기 위해 도축하여 한국 도체 등급 기준

[3]에 따라 도체 등급을 평가하였다.

2.3 통계 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Windows 24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

용하였다. 각 처리구의 평균값에 대해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을 하여 Duncan의 다중검

정법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p<0.05).

3. 결과

THI 지수에따른농가의경영형태는표 1과같다. THI 지수가
78이상 89미만인지역에비해 72이상 78미만의지역에서번식,
비육 및 일관경영 형태의 농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1] THI 지수에 따른 농가의 경영형태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농가수 (%) 47 42
번식 (%) 6.90 4.60
비육 (%) 5.75 3.45
일관경영 (번식+비육) (%) 41.38 37.93

THI 지수에따른농가연령및사육두수는표 2와같다. THI
지수에따른농가연령및사육두수는통계적인차이는없었지만,
총사육두수는 72이상 78미만의지역에서높은경향을보였다.

[표 2] THI 지수에 따른 농가 연령 및 사육두수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P-value
연령(세) 56.83±1.73 53.44±1.83 0.182

사육경력(년) 21.83±1.82 18.95±1.95 0.283
총 사육두수 124.98±12.09 106.69±12.79 0.302

THI 지수에 따른사육시설정보는표 3와같다. 농가의사육
시설정보는 HI 지수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표 3] THI 지수에 따른 사육시설 정보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P-value

우사면적(m3) 1916.6±228.6 2023.8±262.9 0.759

우사높이(m) 6.31±0.20 5.97±0.31 0.350

우사 수(개) 3.09±0.25 2.43±0.27 0.079

우방 수(개) 31.34±2.76 26.55±2.91 0.235

우방 내 비육우 수(두) 4.32±0.21 4.24±0.23 0.797

THI 지수에 따른우사시설 정보는 표 4와 같다. THI 지수에
상관없이 농가의 지붕 종류는 지붕고정식 투광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광막설치유무는 THI 지수에
상관없이 미설치 한 농가가 높은 비율을 나타났지만, 용마루
구멍을 설치한 농가는 높은 비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더위저감시설을미설치한농가의비율이높았지만, THI
지수가 78이상 89미만의지역에비해72이상 78미만의지역에서
포그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가에서
윈치커튼을사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환풍기의크기는
대부분 1.5m로 조사되었다. 환풍기의우방 1칸당개수는 THI
지수가 72이상 78미만의지역에서 0.5대이하로조사되었으며,
78이상 89미만의 지역에서는 0.5∼1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THI 지수에 따른 우사시설 정보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지붕종류 (% 총계)

비닐 
하우스식 0.00 7.14
슬레이트 2.13 2.38

지붕고정식 
투광재 87.23 69.05

지붕고정식 4.26 14.29
지붕개폐식 6.38 7.14

차광막설치유무 
(% 총계)

설치 11.24 8.99
미설치 41.57 38.20

용마루 구멍설치 유무 
(% 총계)

설치 48.31 34.83
미설치 4.49 12.36

더위저감시설 (% 총계)
스프링쿨러 1.12 2.25
포그시스템 16.85 2.25
지붕위물흐

름시설 0.00 3.37
미설치 34.83 39.33

윈치커튼 (% 총계) 설치 51.69 56.06
미설치 1.12 1.12

환풍기 크기
(% 총계)

1m 6.74 7.87
1.5m 44.94 39.33

미설치 1.12 0

환풍기 우방 1칸당 개수
(% 총계)

0.5대 이하 30.33 20.22
0.5∼1대 20.22 24.72

1.5대 0.00 1.12
2대 1.12 1.12

미설치 1.12 0.00

THI 지수에따른송아지, 번식우, 임신우, 암소비육사양정보는
표5와같다. 이유시기, 농후사료최대급여량및암소비육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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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 지수에따른영향은발견되지않았지만, 72이상 78미만의
지역에 비해 78이상 89미만인 지역에서 송아지사료 급여
시작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0.05).

[표 5] THI 지수에 따른 송아지, 번식우, 임신우, 암소비육 사양정보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P-value

송아지사료 
급여 
시작일(일)

13.08±1.82b 19.72±2.68a 0.045

이유시기(개월) 3.12±0.15 3.07±0.17 0.848
번식우 
농후사료 최대 
급여량(㎏)

3.38±0.15 3.24±0.18 0.528

임신우 
농후사료 최대 
급여량(㎏)

4.08±0.22 4.78±0.41 0.141

암소비육 
농후사료 최대 
급여량(㎏)

8.19±0.23 8.33±0.36 0.731

암소비육기간
(개월) 9.58±0.45 8.91±0.64 0.396

a,b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HI 지수에따른거세우사양정보는표 6과같다. THI 지수가
72이상 78미만인지역에비해 78이상 89미만의지역의농가는
거세월령이늦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P<0.05). 또한비육중기와
비육후기의배합사료급여량은 72이상 78미만인지역에비해
78이상 89미만의지역에서적게급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P<0.05).

[표 6] THI 지수에 따른 거세우 사양정보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P-value

거세월령(개월) 6.53±0.14b 7.21±0.16a 0.002
출하월령(개월) 29.84±0.20 30.36±0.24 0.104
육성기(6-11
개월령) 
배합사료 
급여량(㎏)

4.48±0.25 4.44±0.29 0.913

비육전기(12-
17개월령) 
배합사료 
급여량(㎏)

7.73±0.28 6.95±0.38 0.104

비육중기(18-
22개월령)배합
사료 
급여량(㎏)

9.03±0.25a 8.13±0.34b 0.037

비육후기(23개
월령)배합사료 
급여량(㎏)

8.85±0.26a 7.88±0.34b 0.028
a,bMea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HI 지수에 따른 첨가제 사용 정보는 표 7과 같다. 대부분
농가에서첨가제의미사용을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 78이상
89미만의지약에비해 72이상 78미만의지역에서, 복합광물질,
생균제, 육질개선제및단백질사료를더많이사용하는것으로
조사되었고, 소금, 전해질제, 지용성비타민주사, 에너지사료
및 미네랄 블럭은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THI 지수에 따른 첨가제 사용 정보

항목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복합광물질
(% 총계)

사용 17.98 8.99
미사용 34.83 38.20

당분
(% 총계)

설탕 1.12 2.25
포도당 1.12 0.00
미사용 50.56 44.94

소금
(% 총계)

사용 0.00 3.37
미사용 52.81 43.82

전해질제
(% 총계)

사용 0.00 3.37
미사용 52.81 43.82

지용성비타민주사(% 
총계)

사용 0.00 1.12
미사용 52.81 46.07

생균제
(% 총계)

사용 32.58 25.84
미사용 20.22 21.35

비육촉진제
(% 총계)

사용 10.11 1.12
미사용 42.70 46.07

육질개선제
(% 총계)

사용 3.37 0.00
미사용 49.44 47.19

단백질사료
(% 총계)

사용 19.10 8.99
미사용 33.71 38.20

중조
(% 총계)

사용 4.49 5.62
미사용 48.31 41.57

에너지사료
(% 총계)

사용 0.00 6.74
미사용 52.81 40.45

미네랄블럭
(% 총계)

사용 10.11 14.61
미사용 42.70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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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 지수에 따른도체성적에미치는영향은표 8과같다. 72
이상 78미만인 지역에 비해 78이상 89미만의 지역의 도체중
및 조직감은 감소된 결과를 보였지만(P<0.05), 등심단면적,
육색, 지방색은 증가된 결과를 보였다(P<0.05).

[표 8] THI 지수에 따른 도체성적에 미치는 영향

Item 72이상 
78미만

78이상 
89미만 P-value

육량등급
 도체중(㎏) 434.8±0.58a 432.4±0.90b 0.026
 등심단면적(㎠) 90.71±0.13b 91.29±0.20a 0.014
 등지방두께(㎜) 13.24±0.05 13.22±0.08 0.821
 육량지수 64.07±0.05 64.08±0.07 0.897
육질등급
 근내지방도 5.69±0.02 5.63±0.03 0.133
 육색 4.83±0.01b 4.86±0.01a 0.005
 지방색 2.98±0.00b 3.03±0.01a <0.0001
 조직감 3.83±0.06a 2.28±0.09b <0.0001
 성숙도 2.18±0.00 2.19±0.01 0.527

3. 결론

THI 지수가 72이상 78미만의 지역에 비해 78이상 89미만인
지역에서 송아지사료 급여 시작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비육중기와 비육후기의 배합사료 급여량은 적게 급여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대부분농가에서첨가제를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고온 스트레스를
대비할수있는농가의우사시설보충과첨가제사용에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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