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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setting of

improvement goals by analyzing the carcass traits of Jeju Black Cattl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813 carcass records registered with the Korea

Animal Improvement Association among Jeju Black Cattle born from 1999 to

2018 and slaughted until May 2021. The carcass traits used for the analysis

wer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and

yield grade index, and the general carcass traits of Jeju Black Cattle, meat

yield grade, and meat quality grade were analyzed. The effect of each

environmental factor was investigated by analyzing carcass traits according to

sex, year of birth, season of birth, year of slaughter, age of slaughter, and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nd phenotypic correlation between carcass traits

was estimated.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carcass traits of Jeju Black Cattle

in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and

yield grade index were 341.41±66.09kg, 74.57±10.98㎠, 15.78±7.78㎜, 3.13±1.89,

and 62.50±4.94,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cision ratio of the meat yield grade and

meat quality grade, in cows, 0.60% were out of grade, the meat quality

grades 1+, 1, 2, and 3 were 1.81%, 10.24%, 35.84%, and 51.51%, respectively,

and the meat yield grades A, B, and C were 0.90%, 35.54%, and 62.96%,

respectively. In bulls, 12.50% was decided out of grade, the meat quality

grades 1 and 3 were 2.50% and 85.00%, respectively, and the meat yield

grades A, B, and C were 47.50%, 37.50%, and 2.50%, respectively. In steers,

the meat quality grades 1++, 1+, 1, 2, and 3 were 3.18%, 19.72%, 31.98%,

39.68%, and 5.44%, respectively, the meat yield grades A, B, and C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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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44.90%, and 50.79%, respectively.

The effects of sex are as follows. In cows, th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and yield grade index were

290.32±51.21kg, 70.71±12.25㎠, 17.25±8.68㎜, 2.25±1.40, and 61.96±4.98,

respectively. In bulls, were 333.55±38.04kg, 77.68±10.68㎠, 3.98±2.88㎜,

1.10±0.63, and 70.77±2.58, respectively. In steers, were 380.60±49.45kg,

77.20±8.97㎠, 15.75±6.33㎜, 3.99±1.85, and 62.16±4.40, respectively.

The effects of the year of birth are as follows. In cows, the carcass

weight and eye muscle area were high in 2018, and significantly low in 2004.

The backfat thickness was significantly thin in 2001,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for 2004 and 2005. The marbling score was high

in 2002,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yield grade index

was high in 2001 and low in 2017. In steers, the carcass weight was

significantly high in 2014 and low in 2006, but there were no clear trends.

The eye muscle area was significantly high in 2007 and low in 2006. The

backfat thickness was significantly thin in 2009, the marbling score was high

in 2008, and the yield grade index was significantly high in 2007.

The effects of the season of birth are as follows. In cows, th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and marbling score were high in the spring. The

backfat thickness was thin in the summer and significantly thick in the

spring. The yield grade index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summer. In

steers, the carcass weight and marbling score were high in the summer, but

there was no difference. The backfat thickness was thick in the spring, and

eye muscle area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spring. The yield grade index

was higher in the autum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effects of the year of slaughter are as follows. In cows, th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and marbling score were high in 2013, and backfat

thickness were low in 2011, and yield grade index were high in 2011. In

steers, the carcass weight and backfat thickness were significantly hig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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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ye muscle area was high in 2011, and marbling score was high in

2009, and yield grade index was high in 2010, there was no clear direction.

The effects of the age of slaughter are as follows. In cows, the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and marbling score were high in 71 and 80 months,

backfat thickness was significantly low in 141 and 150 months, and yield

grade index was significantly high. In steers, the carcass weight and eye

muscle area were significantly high in 51 months, marbling score and backfat

thickness were slightly higher in 50 months, and yield grade index was low,

there was no clear direction.

The effects of the registration classification are as follows. In cows, the

registration was somewhat higher in carcass weight and backfat thickness,

and the inferior registration was somewhat higher in eye muscle area and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eers, the inferior registration was somewhat high in carcass weight, eye

muscle area, marbling score, and yield grade index. The backfat thickness

was somewhat thin in inferior registratio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w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rcass weight and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were 0.759, 0.586, 0.206,

and -0.538,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ye muscle area and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were 0.402, 0.281, and –

0.250,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backfat thickness and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were 0.191, and -0.895,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marbling score and yield grade index were –0.135. In steer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arcass weight and eye muscle area,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were 0.575, 0.455, 0.084, and

-0.487,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ye muscle area and backfat

thickness,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were 0.121, 0.291, and 0.014,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backfat thickness and marbling score,

yield grade index were 0.013, and -0.936,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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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arbling score and yield grade index were 0.079.

The general performance of the major carcass traits and final meat grade

of Jeju Black Cattle were generally low, and some carcass traits showed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sex, season of birth, but there was

no clear direction. However,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insufficient,

continuous data accumulation and additional research are needed for accurate

analysis. Currently, the size of the Jeju Black Cattle group is remarkably

small, so there is a limit to the selection of excellent species, and it is

impossible to improve all traits in a short period because one generation is

long. In order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farm income by

improving the quality of Jeju Black Cattle, it is necessary to first determine

the carcass traits to be improved and prepare a plan for improvement through

step-by-step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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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원전부터 제주도에 사육되어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흑우는 일제강점

기 일본으로의 강제 반출 및 외래 육우종의 도입, 정부의 황색 한우 위주의 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희소 품종으로 분류되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토종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제주도는 1990년대 초 제주도 전역

에 흩어져 있는 제주흑우 순종 10마리를 수집하여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제주흑우는 사육두수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고 제주도 고유의 유전자원으로써 그

희소성과 존재가치를 크게 인정받아 2013년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연합농업식량기구(FAO)에 우리나라 한우 품종 중 1개 품종으로 등재되었다.

제주흑우 고기는 맛과 풍미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받아 고려시대 이후 임금님

진상품으로 공출되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에 남아있으며, 한우에 비해 불포화지

방산 함량이 높고 풍미와 감칠맛을 내는 올레인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최근 제주흑우 거세우의 출하월령이 한우에 비해 약 6개월 정도 길어 농가

경영비를 상승시키고, 1등급 이상 육질등급 출현율 및 지육중량도 한우보다 현저

히 낮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서 농가의 사육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흑우 사육두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

주도 축산진흥원의 사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총 1,475두 사육되었던 제주

흑우는 2017년 총 1,409두, 2021년에는 총 1,190두로 2013년에 비해 약 19.3%정

도 감소하여 집단의 크기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소규모 집단 내에서 발

생하는 근친율 상승 및 번식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개체 증식 속도를

늦추고, 우수 종축 선발을 통한 능력 개량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어 제주흑우 산

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제주흑우의 증식과 개량을 통한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과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한우의 고품질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제주흑우의 주요 도체형질을 우선적으로 개량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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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쇠고기의 주요 도체형질은 육량등급과

관련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육량지수이며, 육질등급과 관련된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 등으로, 제주흑우가 지닌 각 형질에

대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량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제주흑우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주흑우 고유 품종으로 등록이 확인된

개체의 도축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도체형질에 대한 일반성적, 육질 및 육량

등급의 판정비율과 각 도체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도체형질

간 표현형 상관을 추정함으로써 제주흑우의 개량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

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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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사

1. 제주흑우

1) 제주흑우의 역사와 특징

제주도에서 소의 가축화가 시작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출토된

뼈조각 등을 근거로 볼 때 청동기 시대로 추정된다. 고려 충렬왕 2년(1276년)에

원나라에서 소, 말 등이 들어오면서, 재래 소와 교잡되어 황소, 거문소, 식소, 얼

룩소 등 모색이 다양한 소들이 방목되기 시작하였다. 1702년 제작된 탐라순력도

에는 흑우를 점검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며, 흑우 763마리가 사육되는 기록이 구

체적으로 남아있다. 김석익이 저술한 「탐라기년」에는 영조 26년(1750년) 흑우

장을 가파도에 설치하고 50마리를 방목하여 진상에 대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

며, 정조 17년(1793년)에는 제주에 국영목장으로 소 사육을 위한 4개의 목장을

별도로 운영하여 흑우의 사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실 진

상품이었던 제주흑우가 제주도 내에 몇 두 정도 사육되었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

지만, 1964년 조사에 의하면 제주도 한우 4,924두 중 황색우는 44.3%, 흑색우는

19.3%였으며, 1971년 조사에서는 황갈색우가 59.7%, 흑우가 28.8%로 보고되었다.

제주흑우의 모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황색 한우와 달리 주로 전신이 흑색

으로 발현되며 비경은 약간 연한 흑색을 띄고 비경 주위에 흰 테두리가 있는 것

이 특징이고, 유용종과 육용종의 중간 정도의 체형으로 역용 경험에 의해 전구

부분이 특히 발달하였다. 육지와 격리된 채 오랜 시간 제주 환경에 적응하면서

체구가 왜소형으로 변하여 사지가 짧고 가는 편이지만, 다리의 힘과 체질이 강인

하여 거친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성질이 온순하고 질병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방목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등심 내 지방 침착 형태가 가늘고 섬세하여

조직감이 우수하고 부드러워 육질이 뛰어나며 향미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올

레인산, 리놀렌산 및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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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흑우의 산업 현황

제주흑우는 1957년 제주도 내 도입된 브라만, 샤로레, 헤어포드 등의 외래 육

우품종과 교잡화되고, 한우의 표준 모색을 황갈색으로 정의하는 한우심사표준이

1970년에 제정되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멸종위기에 이른 제주흑우

순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1980년대 상가리, 수산리 등에서 농가에 흩어져 있던 제

주흑우 순수 혈통을 찾는 것을 시초로 하여,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도 전역에서

제주흑우 순종 10두가 수집되어 제주도 축산진흥원과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

연구소에서 23두가 사육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4년에는 31두, 1997년에는 49

두, 2006년에는 317두로 개체 수가 점차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

도 특별법에 제주흑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

른 조례가 제정되었다. 2008년에는 제주흑우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과 등록규정

이 제정되었고, 2013년에는 제주흑우의 기원과 역사, 혈통의 고유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되면서 제주흑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제주흑우의 개량과 증식 속도가 더디고, 한우와의 소득

격차가 크게 발생하면서 제주흑우 사육에 대한 농가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

여 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 제주흑우 사육두수는 총 1,190두로

제주흑우는 409두, 제주흑한우(제주흑우×한우)는 781두였으며, 2013년과 비교하

면 제주흑우는 619두에서 409두로 약 33.9%, 제주흑한우는 856두에서 781두로

약 8.7%감소하였다. 제주도 내에서 연간 도축되는 제주흑우(제주흑한우 포함) 두

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371두, 2021년에는 286두가 도축되어 약 22.9%감소하

였으며, 도체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질등급에서 한우는 1등급 이상 비율

이 4,757두 중 3,882두로 약 81.6%이고, 제주흑우(제주흑한우 포함)는 286두 중

130두인 약 45.5%로 한우와 약 36.1%의 차이를 보였다. 지육중량에서도 한우는

424kg인 반면 제주흑우는 375kg으로 한우보다 약 49kg이 적었다. 이에 제주흑우

출하 시 도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

실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종 판정등급이 낮아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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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요인의 분석

1) 품종 및 성별의 효과

Pariacote 등(1998)은 1,292두의 American Shorthorn 교잡종에서 어미의 유전

력을 추정하기 위해 도체형질을 조사한 결과, 온도체중은 344.9±38.4kg이고, 등지

방두께는 1.0±0.4cm, 등심단면적은 81.7±10.3㎠, 근내지방도는 5.3±0.9라고 보고하

였으며, Angus 거세우 2,855두의 도체성적을 조사한 결과에서 Kemp 등(2002)은

평균 도축일령은 443±22일이고, 도체중은 334±32kg, 배최장근단면적은 75±9㎠,

등지방두께는 1.41±0.45cm이며, 근내지방도는 5.4±1.1이라고 보고하였다.

한우의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의 성에 따른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Park 등

(2002)이 한우 20,881두의 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암소는 각각 259.3±34.5kg, 8.30±4.10㎜, 69.1±9.3㎠ 및 3.18±1.76이

고, 수소는 각각 312.8±41.3kg, 4.39±2.34㎜, 80.5±10.1㎠ 및 1.21±0.60, 거세우는

각각 320.9±37.3kg, 8.55±3.91㎜, 77.5±8.5㎠ 및 3.72±1.72라고 보고하였으며, Jeju

Native Cattle과 교잡종의 성장과 도체성적 평가를 위한 연구에서 Lee 등(2007)

은 각 8두의 JNC, CBK(50% Charolais:25% Brahman:25% JNC), BCBK(12.5%

Brahman:25% Charolais:62.5% JNC)의 24개월령 냉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배최

장근단면적을 조사한 결과, JNC는 각각 327.20±28.33kg, 0.73±0.06cm 및

81.93±6.30㎠이고, CBK는 각각 409.15±24.23kg, 0.30±0.08cm 및 105.60±14.70㎠,

BCBK는 각각 331.47±28.91kg, 0.63±0.03cm 및 84.80±12.62㎠라고 보고하였다.

이탈리아 재래소 품종인 Cinisara 수소 16두와 암소 12두의 도체특성을 각각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Liotta 등(2011)은 수소는 도체중이 379.9±26.44kg이고,

암소는 도체중이 230.6±39.37kg이라고 보고하였으며, Ceacero 등(2016)은 사료효

율에 따른 성장과 도체형질의 유전적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Nellore종의 도체형질을 조사한 결과, 8,708두의 도체중은 300±48.8kg이고 2,285

두의 등지방두께는 1.75±1.42㎜이며, 2,283두의 등심단면적은 51.4±8.89㎠라고 보

고하였다.

Kim 등(2017)은 한우 7,866두의 성별에 따른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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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를 조사한 결과, 암소는 각각 333.32±1.69kg,

81.89±0.34㎠, 12.25±0.19㎜, 4.03±0.65 및 66.36±0.13이고, 거세우는 각각

409.27±0.78kg, 91.27±0.21㎠, 12.38±0.08㎜, 5.64±0.33 및 65.67±0.06이며, 수소는

522.56±83.28kg, 92.51±1.84㎠, 6.03±0.31㎜, 1.67±0.25 및 69.90±0.23이라고 보고하

였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수소와 거세우가 비슷하였고 암소에서 가장 낮았으며,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는 거세우가 가장 높았고, 육량지수와 도체중은 수소가

가장 높아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p<0.05)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육우의

성장과 도체특성에 식물성 사료첨가제가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Brand

등(2019)은 Angus×Charolais종 거세우 120두의 사료첨가제 첨가군에서 도체중은

404kg이고, 등지방두께는 17.59㎜이며, 대조군에서의 도체중은 402kg이고, 등지방

두께는 19.00㎜라고 보고하였다.

Holstein-Friesian×Limousin종에 대한 성별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Pogorzelska-Przybylek 등(2021)은

암소는 각각 251.7kg, 81.91㎠이며, 수소는 각각 280.5kg, 84.43㎠이고, 거세우는

각각 260.0kg, 82.63㎠라고 보고하였으며, 소 도체등급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연구에서 김 등(1987)이 총 295두, 5품종의 냉도체중을 조사한 결과,

Korean Native Cattle, Holstein, Beef cattle, Korean Native Cattle×Holstein,

Korean Native Cattle×Beef cattle에서 각각 266.5kg, 298.3kg, 327.3kg, 307.8kg,

278.0kg이라고 보고하였다. 이(1991)는 소 품종에 따른 지육조성 및 품질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에서 비육한 수소 각 8두의 Korean Native Cattle,

Holstein Friesian, Korean Native Cattle×Charolais의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

단면적을 조사한 결과, Korean Native Cattle은 각각 256.6kg, 2.3㎜, 84.2㎠이고,

Holstein Friesian은 각각 275.7kg, 1.2㎜, 81.2㎠, Korean Native Cattle×Charolais

는 각각 286.0kg, 2.0㎜, 100.2㎠라고 보고하였다.

거세가 한우 및 Holstein 비육우의 도체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 등(1996)이 한우와 Holstein 비거세우 각 6두, 한우 거세우 23두와

Holstein 거세우 24두의 냉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육량지수 및 근

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한우 비거세우는 각각 345.30±50.64kg, 0.47±0.09cm,

76.17±8.09㎠, 76.32±0.43 및 1.67±0.47이고, 한우 거세우는 각각 324.70±38.8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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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34cm, 68.91±7.87㎠, 75.62±1.17 및 3.78±1.06이며, Holstein 비거세우는 각

각 373.87±32.03kg, 0.28±0.07㎝, 71.00±2.24㎠, 74.32±0.57 및 1.00±0.00, Holstein

거세우는 각각 356.05±30.59kg, 0.44±0.12㎝, 65.21±6.32㎠, 73.82±0.70 및

2.21±0.66이라고 보고하였다. 국내에 생우로 수입된 육우의 국내 비육 후 도체특

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박 등(2003)이 육우 4품종의 도체중, 등지방

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Hereford

종은 각각 429.80±45.46kg, 13.70±3.06㎜, 86.60±9.38㎠, 1.00±0.00 및 64.63±1.46이

고, Angus종은 각각 411.00±34.96kg, 18.20±5.05㎜, 83.70±8.86㎠, 1.30±0.67 및

62.76±2.19, Murray Gery종은 각각 391.50±30.38kg, 18.90±6.15㎜, 81.30±9.78㎠,

1.10±0.32 및 62.43±2.89, Hereford×Angus종은 각각 433.50±24.85kg, 17.30±2.75

㎜, 86.30±9.41㎠, 1.00±0.00 및 63.16±1.23이라고 보고하였다.

한우 도체형질의 환경효과와 유전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문(2006)이

암소 285,598두, 거세우 85,441두, 수소 57,773두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

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암소는 각각

307.00±0.110kg, 73.92±0.025㎠, 10.53±0.01㎜, 4.11±0.005 및 67.54±0.005이고, 거세

우는 각각 368.03±0.168kg, 80.64±0.038㎠, 10.10±0.015㎜, 4.19±0.007 및

67.65±0.008, 수소는 각각 355.44±0.188kg, 82.96±0.042㎠, 5.54±0.017㎜, 1.44±0.008

및 70.07±0.009로 등지방두께는 암소가 수소 및 거세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도체중과 근내지방도는 거세우가 암소 및 수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고 보고하였다.

오(2007)는 소의 품종별 육질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 4두의 한우, Angus

종, Holstein종의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한

우는 각각 378.50±24.95kg, 16.25±4.57㎜, 76.25±4.03㎠, 3.00±0.00이고, Angus종은

각각 464.75±12.70kg, 17.00±0.71㎜, 89.25±4.99㎠, 3.00±0.00이며, Holstein종은 각

각 417.50±7.59kg, 5.75±0.85㎜, 71.75±1.03㎠, 2.00±0.00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한우

도체형질의 환경효과와 유전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선 등(2010)은 2005

년부터 2009년까지 도축된 한우 거세우 9,593두와 수소 1,098두, 암소 12,263두의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중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거세우는 각

각 13.85±0.057㎜, 87.37±0.116㎠, 405.22±0.523kg 및 5.77±0.022이고, 수소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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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0.179㎜, 88.69±0.363㎠, 379.6±1.630kg 및 1.64±0.068이며, 암소는 각각

14.72±0.052㎜, 77.47±0.106㎠, 324.42±0.477kg 및 4.99±0.02라고 보고하였다.

한우 미경산우육과 거세우육의 도체 및 육질특성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정

(2014)은 암소 14두와 거세우 16두의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육량지수

를 조사한 결과, 암소는 각각 364.9±6.3kg, 14.1±1.4㎜, 83.5±3.0㎠, 64.6±1.1이고,

거세우는 각각 410.4±7.7kg, 10.4±1.0㎜, 88.6±1.5㎠, 66.6±0.8로 도체중과 등지방두

께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등(2016)은 한우의 발육성적

및 도체특성에 관한 비육단계별 비교 연구를 위하여 암소 3두, 수소 4두, 거세우

4두의 32개월령 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육량지수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암소는 각각 408.7±15.0kg, 18.3±2.7㎜, 95.0±2.1㎠, 62.5±1.6 및

4.0.±0.0이고, 수소는 515.8±21.4kg, 9.8±2.3㎜, 98.3±4.0㎠, 65.7±1.3 및 1.0±0.0, 거

세우는 468.8±19.0kg, 20.8±1.5㎜, 87.8±2.5㎠, 58.6±1.2 및 6.8±1.3으로 도체중은

수소가 암소보다 높았으나 거세우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등지방두께는 수

소가 거세우나 암소보다 현저히 얇았으나 배최장근단면적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며 근내지방도는 거세우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2021)은 2020년 전국에서 도축된 한우 762,749두, 젖소

55,483두, 육우 72,191두에서의 품종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

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한우는 각각 407.6kg, 13.6㎜, 90.3㎠ 및 5.2이고, 젖소는

각각 376.8kg, 5.1㎜, 65.3㎠ 및 1.1, 육우는 각각 424.1kg, 7.3㎜, 73.0㎠ 및 2.2라

고 보고하였으며, 한우 암소 347,083두, 수소 9,881두, 거세우 405,785두에서 성별

로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암소는 각각

360.2kg, 13.9㎜, 84.8㎠ 및 4.5이고, 수소는 각각 438.4kg, 5.6㎜, 92.8㎠ 및 1.4, 거

세우는 각각 447.4kg, 13.5㎜, 95.0㎠ 및 5.9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육우에서 암소

8,206두, 수소 1,603두, 거세우 62,382두의 성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암소는 각각 377.8kg, 7.2㎜, 71.5㎠ 및 1.8이고, 수

소는 각각 461.7kg, 3.5㎜, 83.9㎠ 및 1.0, 거세우는 각각 429.1kg, 7.4㎜, 72.9㎠ 및

2.2라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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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년도 및 출생계절의 효과

육종가 기반 한우 선발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신(2008)이 전국 한

우 능력평가대회 출품우 1,983두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를 1993년

부터 2005년까지 출생년도별로 조사한 결과, 1993년에는 각각 331.75±36.72kg,

75.89±6.54㎠, 10.41±3.95㎜이고, 2005년에는 각각 413.44±37.52kg, 89.87±9.55㎠,

11.66±4.62㎜로 2005년에 출생한 개체가 다른 년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출생계절별로는 봄에 출생한 개체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등지방두께가 각

각 409.48±36.51kg, 89.20±9.12㎠ 및 11.39±4.33㎜로 타 계절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구 등(2008)이 거세우의 도체중 및 체형형질의 유

전모수 추정을 위해 한우 5,290두의 출생년도별 도체중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

면, 1995년은 330.6±28.3kg이고, 2005년에는 413.4±37.5kg으로 37.5kg증가하여 출

생년도가 지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출생계절별 도체중은 봄은

410.9±37.5kg, 여름은 388.9±40.1kg, 가을은 343.3±33.7kg, 겨울은 337.3±36.9kg이

라고 보고하였다.

김(2012)은 한우의 도체 및 체형형질 유전모수 추정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

지 출생한 한우 151두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 등지방두께를 출생

년도별로 조사한 결과, 2003년은 각각 359.11±30.64kg, 80.78±11.05㎠, 4.89±1.96,

14.33±6.56㎜이고, 2009년은 395.80±45.99kg, 87.60±10.28㎠, 5.33±1.50, 13.13±4.07

㎜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는 2009년에 출생한 개체들이 다른

출생년도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등지방두께는 2003년에 태어난 개

체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출생계절별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

도, 등지방두께 조사한 결과,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는 가을에 태

어난 개체가 각각 375.69±49.60kg, 83.58±11.19㎠, 5.00±2.32로 높았고, 등지방두께

는 여름에 태어난 개체가 13.71±7.70mm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우 거세우 26,129두의 도체형질에 대한 출생년도와 출생계절의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 등(2012)이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

지방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봄은 각각 414.05±1.73kg, 12.17±0.20

㎜, 89.64±0.39㎠ 및 5.38±0.08이고, 2008년 가을은 각각 411.50±1.00kg, 12.0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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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0±0.23㎠ 및 5.23±0.04, 2009년 봄은 각각 416.35±0.79kg, 13.23±0.09㎜,

89.31±0.18㎠ 및 5.36±0.03, 2009년 가을은 각각 410.79±0.95kg, 12.70±0.11㎜,

88.87±0.21㎠ 및 5.46±0.04로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배최장근단면적에 대한 출생

계절의 효과는 봄이 가을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

우 도체형질 개량에 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2018)가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한우 송아지 7,617두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

두께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008년은 각각 398.46±58.65kg, 88.74±10.52

㎠, 12.19±5.30㎜ 및 4.69±2.05이고, 2012년은 각각 423.41±58.21kg, 92.70±11.80㎠,

13.27±4.95㎜ 및 5.57±1.95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가 출생년도

가 지날수록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출생계절의 효과에서 도체중은

여름에 410.45±59.87kg이고, 가을에 405.88±55.18kg으로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었

으며, 배최장근단면적과 근내지방도는 출생계절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나 봄에 각각 91.34±12.10㎠, 5.31±2.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기온의 영향으로

인하여 봄에 출생한 개체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도체형질에 대한 출생계절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2021)가 한우 거세우

229,640두의 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봄에는 각각 440.34±51.76kg, 14.69±5.76㎜, 93.39±12.07㎠ 및 5.45±1.92

이고, 여름에는 각각 437.25±51.48kg, 14.25±5.60㎜, 92.83±12.00㎠ 및 5.31±1.94이

며, 가을에는 각각 435.18±49.70kg, 14.24±5.46㎜, 92.95±11.79㎠ 및 5.26±1.93, 겨

울에는 각각 436.06±50.49kg, 14.42±5.54㎜, 93.27±12.06㎠ 및 5.48±1.93이라고 보

고하였으며,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봄에 출생한 개체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았고, 배최장근단면적은 봄과 겨울에 출생한 개체들이 여름과 가을에

태어난 개체들보다 높았지만 봄과 겨울, 여름과 가을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

며, 근내지방도는 겨울에 출생한 개체들이 다른 계절 출생한 개체들에 비해 유의

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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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축년도의 효과

문 등(2007)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도축된 한우 428,812두의 도축년도별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000년은 각

각 324.22±0.145kg, 76.34±0.033㎠, 7.29±0.013㎜ 및 2.74±0.006이고, 2002년은 각각

340.75±0.180kg, 79.25±0.040㎠, 8.66±0.017㎜ 및 3.02±0.008, 2005년은 각각

356.02±0.169kg, 80.89±0.038㎠, 9.39±0.016㎜ 및 4.09±0.007로 대부분의 도체형질

에서 도축년도가 지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선 등

(2010)이 한우 22,954두의 도축년도별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

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은 각각 357.42±0.688kg, 81.07±0.153

㎠, 10.25±0.075㎜ 및 4.02±0.029이고, 2009년은 각각 384.60±0.868kg, 87.00±0.193

㎠, 12.76±0.095㎜ 및 4.28±0.036으로 도축년도가 지남에 따라 도체중은 증가하였

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넓어지고 근내지방도는 상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우 거세우의 가격에 미치는 도체형질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김

(2017)이 한우 거세우 35,147두의 도축년도별 둥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

중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010년은 각각 13.27±0.065㎜, 89.14±0.144㎠,

417.16±0.641kg 및 5.35±0.027이고, 2013년은 각각 12.04±0.194㎜, 87.56±0.426㎠,

419.97±1.901kg 및 5.27±0.081이며, 2015년은 각각 12.96±0.077㎜, 91.77±0.168㎠,

432.75±0.751kg 및 5.62±0.032로 2013년에 등지방두께가 유의적으로 얇았고, 도체

중, 근내지방도 및 배최장근단면적은 2015년에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한우 도체형질의 유전모수 및 정확도 추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 강

(2020)이 한우 암소 및 거세우 179,105두의 도축년도별 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

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은 각각

386.68±0.52kg, 12.79±0.05㎜, 87.25±0.12㎠ 및 4.91±0.02이고, 2017년은 각각

398.03±0.46kg, 13.24±0.05㎜, 87.67±0.11㎠ 및 5.06±0.02, 2019년은 각각

405.54±0.74kg, 13.31±0.08㎜, 90.11±0.17㎠ 및 5.28±0.03으로 배최장근단면적, 도체

중 및 근내지방도는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2019년에 가장 높았으며, 등지방두께도

가장 두꺼웠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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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축월령의 효과

Kirkland 등(2007)은 Norwegian Red종 수소를 485일령과 610일령에 도축하

여 도체중,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조사한 결과, 485일령은 각각 278.8kg,

2.4㎜ 및 55.6㎠이고, 610일령은 각각 344.3kg, 4.4㎜ 및 61.6㎠라고 보고하였으며,

Ito 등(2010)은 78두의 Puruna종 수소를 18개월령과 24개월령에 도축하여 배최장

근의 도체형질과 지방산 조성 등을 조사한 결과, 온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

단면적, 근내지방도가 18개월령은 각각 249.0kg, 3.82㎜, 66.2㎠, 5.02이고, 24개월

령은 각각 252.5kg, 3.11㎜, 70.9㎠, 4.74라고 보고하였다. Nogalski 등(2018)은

Charolais×Holstein-Friesian종을 15개월령과 18개월령에서 도축하여 도체중과 배

최장근단면적을 조사한 결과, 15개월령은 각각 268.0kg, 82.6㎠이며, 18개월령은

각각 316.7kg, 93.6㎠라고 보고하였다.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적정 출하월령과 경제성 연구에서 김 등(2002)이 사

료를 다량급여한 집단의 냉도체중을 조사한 결과, 24개월령은 321.6±26.6kg이고,

26개월은 363.0±34.0kg, 28개월령은 391.1±35.8kg으로 출하월령이 클수록 냉도체

중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김 등(2005)은 거세 한우의 배합사료 적정

TDN 수준과 도축월령에 대한 연구에서 한우 거세우 90두의 도축월령에 따른 도

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6개월령은 각각

384.93±31.93kg, 87.27±8.50㎠, 8.20±2.78㎜ 및 5.91±1.32이고, 28개월령은 각각

453.67±34.94kg, 91.33±7.52㎠, 12.60±4.70㎜ 및 5.37±1.61이며, 31개월령은 각각

497.80±38.80kg, 108.73±11.07㎠, 15.07±4.83㎜ 및 6.74±0.92라고 보고하였다.

한우 52,299두의 성별 도체형질에 대한 도축월령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배(2005)는 암소는 모든 형질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수소의 등지방두께와

육량지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배최장근단면적과 근내지방도는 유의적으

로 차이가 있었으며, 거세우의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는 26개월령에서 28

개월령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내지방도는 28개월령 이상에서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조 등(2009)은 출하시기에 따른 거세 한우의 발

육성적 및 도체특성에 관한 영향 연구에서 한우 거세우 64두에게 목건초를 급여

하고 24개월령, 26개월령, 28개월령, 30개월령으로 출하시기를 다르게 출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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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냉도체중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4개월령은

각각 5.8±2.1㎜, 73.5±7.5㎠, 292.1±30.1kg 및 2.0±0.9이고, 26개월령은 각각

5.9±2.5㎜, 74.9±9.8㎠, 321.6±33.1kg 및 2.7±0.9, 28개월령은 각각 7.0±4.7㎜,

81.7±10.5㎠, 369.3±33.2kg 및 3.4±1.1, 30개월령은 각각 10.1±4.8㎜, 84.1±8.7㎠,

391.8±35.2kg 및 4.1±0.8로 출하시기가 늦어질수록 모든 형질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우의 거세 유무 및 도축월령에 따른 비육능력 비교 연구에서 김 등(2011)이

후보종모우에서 탈락한 한우 수소 18두를 거세 비육 후 26개월령, 28개월령, 30

개월령에 6두씩 도축하여 냉도체중,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육량지수 및 근

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6개월령은 각각 401.50±18.40kg, 11.50±1.14㎜,

85.83±3.87㎠, 65.74±1.46 및 3.33±0.33이고, 28개월령은 각각 422.40±14.90kg,

10.20±1.48㎜, 100.80±3.57㎠, 68.00±1.51 및 3.86±0.46, 30개월령은 각각

432.00±8.88kg, 12.50±1.68㎜, 98.83±3.15㎠, 70.72±2.96 및 4.00±0.29로 비육기간과

도축월령이 길어질수록 도체중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윤 등(2013)이 한우

거세우의 도축월령별 형질을 분석하여 적정 출하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서

25개월령에서 38개월령 사이의 한우 17,249두의 도축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도축일령, 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면적,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940.4±73.00일, 437.0±48.70kg, 12.1±4.32㎜, 90.3±9.51㎠, 5.7±1.86

및 65.13±3.23으로 근내지방도를 제외한 전체 형질에서 월령별 회귀 계수가 인정

되어 28개월령 이전으로 도축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전북지역에서 사육된 한우 도체성적 자료를 이용하여 도축월령 및 환경효과

를 분석한 연구에서 황(2016)이 한우 15,921두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멱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7개월령 이하는 각각

396.59±1.08kg, 88.54±0.26㎠, 11.31±0.11㎜, 4.98±0.04 및 66.36±0.08이고, 34개월령

이상은 각각 426.24±1.19kg, 92.02±0.28㎠, 12.87±0.12㎜, 5.55±0.05 및 65.10±0.09

로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은 34개월령 이상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등지방

두께 및 육량지수는 27개월령 이하에서 낮았고, 근내지방도는 30개월령 이상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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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형 상관분석

한우의 성장 및 도체형질에 대한 유전모수 및 유전적 변화 추세에 대한 연구

에서 박(1998)은 한우 후대검정우 3,415두의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

께, 근내지방도의 표현형 상관은 각각 0.67, 0.47, 0.06이며, 배최장근단면적과 등

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19, 0.02로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와 근내

지방도는 0.18이라고 보고하였고, 이(2005)는 한우도체의 육량등급 설정을 위한

연구에서 한우 237두의 도체형질간 표현형 상관을 분석한 결과, 냉도체중과 등지

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43, 0.48, -0.01이며, 등지방두

께와 배최장근단면적,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25, -0.20이고 배최장근단면적과

육량지수의 상관은 0.26이라고 보고하였다.

최(2015)는 한우 거세우 9,807두의 도체형질에 대한 표현형 상관을 분석한 결

과,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49, 0.43, 0.23, -0.46이고,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의 상관은 각각 0.07, 0.45, 0.15,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

각 0.13, -0.95이며,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의 상관은 –0.02라고 보고하였으며,

전북지역에서 사육된 15,921두의 한우 도체형질 표현형 상관을 조사한 결과를 살

펴보면, 황(2016)은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의 상관은 각각 0.50, 0.38, 0.22, -0.44이고,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

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11, 0.41, 0.14이며,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육

량지수의 상관은 0.13, -0.93,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의 상관은 -0.02라고 보고하

였다.

한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유전모수 추정연구에서 이(2017)가 한우 암소 10,882

두와 한우 거세우 12,439두의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암소에서는 출하월령과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중, 근내지방도의 상관이 각각 0.130, 0.014,

-0.036, -0.103이며, 등지방두께와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중,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134, 0.361, 0.157이고, 배최장근단면적과 도체중,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

각 0.590, 0.242, 도체중과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0.238이라고 보고하였다. 한우 거

세우에서는 출하월령과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중, 근내지방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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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각 0.087, 0.076, 0.213, 0.026이고, 등지방두께와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중, 근

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064, 0.365, 0.064, 배최장근단면적과 도체중, 근내지방

도의 상관은 각각 0.512, 0.379, 도체중과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0.169라고 보고하

였다.

거세우의 도체형질 및 생산비를 고려한 출하월령 최적 추정연구에서 이(2021)

가 한우 거세우 229,640두의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도체중과 등지

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38, 0.54, 0.25이고, 등지방

두께와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09, 0.10, 배최장근단면적과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0.46이라고 보고하였다. Mehrban 등(2021)은 한우 15,279두

의 도체형질 간 표현형 상관을 조사한 결과, 등지방두께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

적,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30±0.01, 0.03±0.02, 0.07±0.02이고, 도체중과 배최

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각각 0.57±0.01, 0.11±0.02, 배최장근단면적과

근내지방도의 상관은 0.21±0.02라고 보고하였다.



- 16 -

Ⅲ.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한 제주흑우 개체 중에서 심사규

정에 의거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주흑우로 등록이 확인되고, 2021년 5월까지

도축된 총 813두의 도체성적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암소는 332

두, 수소는 40두, 거세우는 441두이다. 단, 제주흑우 수소의 도체성적은 자료의

수가 부족하여 성별에 의한 환경요인 효과 분석에만 이용하였다. 주요 도체형질

에 출생년도, 출생계절, 도축년도, 도축월령 및 등록구분 등의 환경요인이 미치는

효과 분석에 이용한 제주흑우 암소와 거세우의 두수 분포는 Table 1과 Table 2

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제주흑우는 예비등록우, 기초등록우 및 혈통등록우로 구분

되어 등록되어 있으나, 현재 예비등록우는 정식으로 등록되는 단계가 아니므로

등록구분 효과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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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records by environmental factors in Jeju Black Cattle

cow

Year
of
birth

No.
Season
of
birth

No.
Year
of

slaughter
No.

Age
of

slaughter
No.

Registration

classification
No.

≤2001 3 Spring 97 2010 3 ≤30 4 Registered 199

2002 3 Summer 64 2011 2 31-40 44 Inferior Registered 93

2003 6 Fall 85 2012 5 41-50 34 Pre Registered 40

2004 12 Winter 86 2013 9 51-60 26

2005 10 2014 15 61-70 38

2006 14 2015 16 71-80 28

2007 26 2016 28 81-90 29

2008 11 2017 30 91-100 26

2009 24 2018 47 101-110 18

2010 30 2019 77 111-120 18

2011 32 2020 83 121-130 18

2012 38 2021 17 131-140 15

2013 27 141-150 10

2014 22 ≥151 24

2015 31

2016 22

2017 17

2018 4

Total 332 332 332 332 332

No. = Number of observation.

Note : Pre Registered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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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records by environmental factors in Jeju Black Cattle

steer

Year
of
birth

No.
Season
of
birth

No.
Year
of

slaughter
No.

Age
of

slaughter
No.

Registration

classification
No.

2006 11 Spring 114 2009 9 ≤28 4 Registered 365

2007 14 Summer 62 2010 10 29 3 Inferior Registered 58

2008 5 Fall 166 2011 7 30 6 Pre Registered 18

2009 13 Winter 99 2012 11 31 6

2010 29 2013 26 32 10

2011 32 2014 33 33 20

2012 67 2015 51 34 33

2013 33 2016 51 35 39

2014 55 2017 51 36 55

2015 55 2018 43 37 36

2016 60 2019 73 38 35

2017 47 2020 40 39 38

2018 20 2021 36 40 30

41 21

42 23

43 19

44 23

45 12

46 3

47 6

48 8

49 3

50 2

≥51 6

Total 441 441 441 441 441

No. = Number of observation.

Note : Pre Registered was excluded from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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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

본 연구에서 조사된 제주흑우의 주요 도체형질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

지방두께, 육량지수 및 근내지방도와 최종 도체 판정등급인 육량 및 육질등급으

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의 한우 도체형질 판정 기준에 따라 조사하였다.

1) 육량등급

육량등급(Yield Grade)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를 측정하여 산

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각 도체형질에 대

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도체중(Carcass weight : CWT, kg)

: 도축장 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kg단위

로 적용하였다.

(2) 등지방두께(Backfat thickness : BFT, ㎜)

: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복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단위로 측정하였다.

(3) 배최장근단면적(Eye muscle area : EMA, ㎠)

: 등급판정 부위에서 가로, 세로가 1㎝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

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단위로 측정하였다.

(4) 육량지수 (Yield grade index : YGi)

: 육량지수 산식에 한우 도체의 경우 3.23을 가산하여 67.20이상은 A등

급, 63.30이상부터 67.20미만은 B등급, 63.30미만은 C등급으로 판정하

였으며, 육량지수 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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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량지수 = 68.184 - [0.625 × 등지방두께(㎜)]+[0.130 × 배최장근단면적

(㎠)]-[0.024 × 도체중량(㎏)]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성별에 따른 육량지수 산식을 적용하였으며, 한우 암

소는 61.83이상은 A등급, 59.70이상부터 61.83미만은 B등급, 59.70미만은 C등급으

로 판정하였다. 수소는 68.45이상은 A등급, 66.32이상부터 68.45미만은 B등급,

66.32미만은 C등급으로 판정하였고, 거세우는 62.52이상은 A등급, 60.40이상부터

62.52미만은 B등급, 60.40미만은 C등급으로 판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육량지수 산

식은 다음과 같다.

암소 육량지수 = [6.90137 – 0.9446 × 등지방두께(㎜) + 0.31805 × 배최장

근단면적(㎠) + 0.54952 × 도체중량(㎏)] ÷ 도체중량(kg)

× 100

수소 육량지수 = [0.20103 – 2.18525 × 등지방두께(㎜) + 0.29275 × 배최

장근단면적(㎠) + 0.64099 × 도체중량(㎏)] ÷ 도체중량

(kg) × 100

거세우 육량지수 = [11.06398 – 1.25149 × 등지방두께(㎜) + 0.28293 × 배

최장근단면적(㎠) + 0.56781 × 도체중량(㎏)] ÷ 도체

중량(kg)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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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질등급

육질등급(Quality Grade)은 등급판정 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 육색, 지

방색, 조직감 및 성숙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우선 부

여하고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최종등급을 부여하였다.

근내지방도(Marbling Score : MS)는 등급판정 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적에 나타

난 지방의 분포 정도를 번호 1에서 9까지 분류하고, 번호 8과 9에 해당되면 1++

등급, 번호 6과 7에 해당되면 1+등급, 번호 4와 5에 해당되면 1등급, 번호 2와 3

에 해당되면 2등급, 번호 1에 해당되면 3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이

후에는 번호 7과 8 및 9에 해당되면 1++등급, 번호 6에 해당되면 1+등급, 번호 4

와 5에 해당되면 1등급, 번호 2와 3에 해당되면 2등급, 번호 1에 해당되면 3등급

으로 판정하였다.

Figure 1. Standard of Marbling Score in Cattle Carc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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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1) 환경요인 분석

제주흑우 주요 도체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출생년도, 출생계절, 도축년

도, 도축월령 및 등록구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SPSS Statistics(Ver. 26)의

Generalized linear model(GLM)방법으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제

공되는 4가지 제곱합 중에서 불균형 된 자료에 적합한 TYPE Ⅲ 제곱합을 이용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선형혼합모형은 다음과 같다.

Yijklmn = μ + Si + YB j + SBk + YSl + AGEm + Rn + eijklmn

여기서,

Yijklmn : 성별 × 출생년도 × 출생계절 × 도축년도 × 도축월령 × 등록구분에

대한 각 형질별 관측치

μ : 전체 평균

Si : i번째 성별의 효과 ( i = 1, 2, 3)

YBj : j번째 출생년도의 효과 ( j = 1 ∼ nj)

SBk : k번째 출생계절의 효과 ( k = 1, 2, 3, 4)

YSl : l번째 도축년도의 효과 ( l = 1 ∼ nl)

AGEm : m번째 도축월령의 효과 ( m = 1 ∼ nm)

Rn : n번째 등록구분의 효과 ( n = 1, 2)

eijklmn : 임의오차

2) 표현형 상관분석

주요 도체형질 간의 표현형 상관계수는 SPSS Statistics(Ver. 26)의 Pearson’s

correlation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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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고찰

1. 도체형질 분석

1) 도체형질의 일반성적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제주흑우 암소, 수소 및 거세우에 대한 주요 도체형질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3. Genera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in Jeju

Black Cattle

Carcass traits1)

CWT(kg) EMA(㎠) BFT(㎜) MS YGi

Mean±SD 341.41±66.09 74.57±10.98 15.78±7.78 3.13±1.89 62.50±4.94

Max 565 119 55 9 74.71

Min 168 32 2 1 39.71

1)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제주흑우 암소, 수소 및 거세우 총 813두의 도체중은 341.41±66.09kg, 배최장

근단면적은 74.57±10.98㎠, 등지방두께는 15.78±7.78㎜, 근내지방도는 3.13±1.89,

육량지수는 62.50±4.94로 나타났다. 제주흑우에 대한 선행결과가 없어 타 품종의

결과를 살펴보면, Sakata 등(2004)이 보고한 일본 흑우 618두의 도체중

408±58.4kg과 비교하여 낮았으며, 이(2013)가 육량 및 육질등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전남지역 한우 22,601두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를 각각 382.99±65.93kg, 84.32±11.82㎠, 12.73±5.55㎜,

4.79±2.11 및 65.22±3.99라고 보고한 바와 비교하면 등지방두께는 더 두껍고, 다

른 도체형질은 모두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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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질 및 육량등급의 분포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제주흑우의 성별에 따른 육질등급 및 육량등급의 분포는

Table 4, Table 5 및 Table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4. Quality grade and yield grade in Jeju Black Cattle cow

Yield

Grade

Quality Grade
Total

1++ 1+ 1 2 3 OG1)

A
1

(0.30%)

2

(0.60%)

3

(0.90%)

B
2

(0.60%)

10

(3.01%)

43

(12.95%)

63

(18.98%)

118

(35.54%)

C
4

(1.21%)

24

(7.23%)

75

(22.59%)

106

(31.93%)

209

(62.96%)

OG
2

(0.60%)

2

(0.60%)

Total
6

(1.81%)

34

(10.24%)

119

(35.84%)

171

(51.51%)

2

(0.60%)

332

(100%)

1) OG=Out of grade

Table 5. Quality grade and yield grade in Jeju Black Cattle bull

Yield

Grade

Quality Grade
Total

1++ 1+ 1 2 3 OG1)

A
19

(47.50%)

19

(47.50%)

B
15

(37.50%)

15

(37.50%)

C
1

(2.50%)

1

(2.50%)

OG
5

(12.50%)

5

(12.50%)

Total
1

(2.50%)

34

(85.00%)

5

(12.50%)

40

(100%)

1) OG=Out of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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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Quality grade and yield grade in Jeju Black Cattle steer

Yield

Grade

Quality Grade
Total

1++ 1+ 1 2 3 OG1)

A
1

(0.23%)

5

(1.13%)

8

(1.82%)

5

(1.13%)

19

(4.31%)

B
9

(2.04%)

43

(9.75%)

54

(12.25%)

79

(17.91%)

13

(2.95%)

198

(44.90%)

C
4

(0.91%)

39

(8.84%)

79

(17.91%)

91

(20.64%)

11

(2.49%)

224

(50.79%)

OG

Total
14

(3.18%)

87

(19.72%)

141

(31.98%)

175

(39.68%)

24

(5.44%)

441

(100%)

1) OG=Out of grade.

제주흑우 암소의 육질 및 육량등급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332두 중 2두인

0.6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며, 육질등급은 1+, 1, 2, 3등급이 각각 1.81%,

10.24%, 35.84%, 51.51%로 1++등급은 나타나지 않았고, 육량등급 A, B, C등급은

각각 0.90%, 35.54%, 62.96%로 나타났다. 제주흑우 수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

상 40두 중 5두인 12.5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며, 육질등급은 1등급과 3등

급이 각각 2.50%, 85.00%로 1++, 1+, 2등급은 나타나지 않았고, 육량등급 A, B,

C등급은 각각 47.50%, 37.50%, 2.50%로 나타났다. 제주흑우 거세우를 분석한 결

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개체는 없었으며 육질등급은 1++, 1+, 1, 2, 3등급이 각

각 3.18%, 19.72%, 31.98%, 39.68%, 5.44%로 나타났고, 육량등급 A, B, C등급은

각각 4.31%, 44.90%, 50.79%로 나타났다.

육질등급에서 1등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암소는

12.05%이고, 수소는 2.50%, 거세우는 54.88%로 특히 수소와 거세우에서 약 52%

이상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거세에 의한 효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소의 경

우 비육기간 없이 대부분 도축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축산

물품질평가원(2021)에 따르면 2020년 도축된 한우 암소, 수소 및 거세우의 성별

육질등급 1등급 이상은 각각 59.1%, 3.5% 및 88.7%로, 제주흑우는 모든 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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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보다 1등급 이상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암소와 거세우에서 그 차이

가 각각 47.05%, 33.8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오랜 기간 개량을 통하여 한

우의 육질이 많이 향상된 것에 비해 제주흑우는 육질향상을 위한 개량이 지연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배(2005)가 한우 52,299두의 성별에 따른 육량 A, B, C등급의 분포 비율을 보

고한 바에 따르면, 한우 암소는 각각 13.24%, 72.24%, 14.52%이고, 수소는 각각

79.91%, 20.01%, 0.07%, 거세우는 각각 35.96%, 51.45%, 12.59%였으며, 축산물품

질평가원(2021)이 2020년 도축된 한우 762,749두의 성별에 따른 육량 A, B, C등

급의 분포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우 암소는 각각 22.9%, 51.3%, 25.4%이고, 수

소는 각각 32.7%, 51.7%, 13.4%, 거세우는 각각 26.6%, 49.9%, 23.5%였다. 본 연

구에서 제주흑우 암소의 육량등급은 C등급이 6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여 배(2005)와 축산물품질평가원(2021)의 결과와 달랐으며, 수소는 제주흑우와 한

우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배(2005)의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축산물품질평가원(2021)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제주흑우 수소의 대부

분이 정액생산을 위한 씨수소로 활용되다가 비육기간 없이 바로 도축되어 육량

등급에서 A등급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거세우의 경우 제주흑

우는 C등급의 비율이 가장 높고 A등급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B등급이 가장 높

고 C등급이 낮게 나타난 배(2005)와 축산물품질평가원(2021)의 결과와 차이가 있

었으며, 이를 통하여 제주흑우가 육질뿐만 아니라 육량면에서도 한우에 비해 낮

은 성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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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요인의 분석

1) 성별의 효과

제주흑우 암소, 수소 및 거세우의 성별에 따른 도체형질 분석 결과는 Table 7

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7.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sex

in Jeju Black Cattle

Sex No.1)
Carcass traits2)

CWT(kg) EMA(㎠) BFT(㎜) MS YGi

Cow 332 290.32±51.21c 70.71±12.25b 17.25±8.68a 2.25±1.40b 61.96±4.98b

Bull 40 333.55±38.04b 77.68±10.68a 3.98±2.88b 1.10±0.63c 70.77±2.58a

Steer 441 380.60±49.45a 77.20±8.97a 15.75±6.33a 3.99±1.85a 62.16±4.40b

1) No=Number of observations.

2)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제주흑우 암소의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290.32±51.21kg, 배최장근

단면적은 70.71±12.25㎠, 등지방두께는 17.25±8.68㎜, 근내지방도는 2.25±1.40, 육

량지수는 61.96±4.98이었으며, 제주흑우 수소의 도체중은 333.55±38.04kg, 배최장

근단면적은 77.68±10.68㎠, 등지방두께는 3.98±2.88㎜, 근내지방도는 1.10±0.63, 육

량지수는 70.77±2.58이었다. 제주흑우 거세우의 도체중은 380.60±49.45kg, 배최장

근단면적은 77.20±8.97㎠, 등지방두께는 15.75±6.33㎜, 근내지방도는 3.99±1.85, 육

량지수는 62.16±4.40으로 나타났다. 도체중은 거세우가 암소 및 수소에 비하여 유

의적으로 높았으며, 암소의 도체중이 가장 낮았다. 배최장근단면적은 수소가 암



- 28 -

소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거세우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등지방두께는

암소가 수소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거세우와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등지방두께는 수소가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암소가 유의

젓으로 가장 두꺼웠으나 거세우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근내지방도는 거세우

가 암소 및 수소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수소가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량지수는 수소가 암소 및 거세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암소와 거세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우 번식우 도체형질 연구에서 송(2016)이 25개월령에서 178개월령 사이에

도축된 17,119두의 일반성적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327.5±41.3kg, 등지방두께

는 11.7±4.8㎜, 배최장근단면적은 80.2±10.2㎠, 육량지수는 66.7±3.3, 근내지방도는

3.8±1.9였는데, 이에 비해 제주흑우 암소는 등지방두께가 더 두껍고, 다른 도체형

질도 한우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배(2005)가 한우 수소 2,763두의 도체중

은 353.13±40.87kg, 등지방두께는 0.61±0.28cm, 배최장근단면적은 84.30±9.28㎠,

육량지수는 70.04±1.34, 근내지방도는 1.39±0.72라고 보고한 바와 비교해볼 때 제

주흑우 수소의 육량지수는 다소 높았고 등지방두께는 얇았으며, 도체중, 배최장

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Oikawa 등(1987)이 일본 흑우 거세우의 연도별 도체형질을 보고한 결과에 따

르면 도체중은 1977년은 390±36kg이고 1979년은 386±28kg, 1981년은 367±35kg

이었는데, 제주흑우 거세우의 도체중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최(2014)가

보고한 한우 거세우 161,310두의 도체중은 419.46±44.46kg, 배최장근단면적은

90.46±10.34㎠, 등지방두께는 13.08±5.00㎜, 근내지방도는 5.39±2.00이었는데, 이와

비교하여 제주흑우 거세우는 등지방두께가 더 두껍고,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는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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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년도의 효과

제주흑우 암소와 거세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출생년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8과 Table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8.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year of birth in Jeju Black Cattle cow

Yb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2001 3 262.34±14.19bcd 63.34±4.17bc 10.67±3.52b 1.67±0.58a 66.68±2.42a

301.34±64.05abc 77.67±10.12a 19.00±60.00ab 3.00±1.00a 62.40±3.42abcd2002 3

267.50±21.43bcd 70.00±6.61ab 21.00±14.76a 2.34±1.51a 60.97±9.56bcd2003 6

221.75±33.26d 53.84±11.02c 10.92±4.36b 1.50±1.25a 65.76±2.68ab2004 12

253.30±29.10cd 63.40±18.91bc 11.60±4.95b 1.70±1.06a 64.75±4.76abc2005 10

270.65±52.62bc 63.29±13.85bc 13.50±8.54ab 2.65±1.50a 64.01±5.57abcd2006 14

292.93±62.80abc 70.16±13.55ab 17.54±12.84ab 2.54±1.95a 62.79±6.36abcd2007 26

295.37±49.58abc 70.82±12.51ab 19.28±10.63ab 2.46±1.76a 61.57±5.09bcd2008 11

299.25±62.98abc 71.30±14.42ab 17.38±8.96ab 2.21±1.45a 61.99±4.52bcd2009 24

295.54±41.36abc 72.57±12.75ab 15.97±7.60ab 1.87±1.01a 62.96±5.17abcd2010 30

293.44±46.91abc 71.82±10.71ab 18.19±6.40ab 2.07±1.44a 61.14±4.18bcd2011 32

285.66±48.96abc 72.56±11.55ab 19.22±10.6ab 2.27±1.33a 61.50±5.85bcd2012 38

285.97±37.97abc 71.56±10.74ab 18.30±9.55ab 2.75±1.71a 61.44±5.63bcd2013 27

308.50±43.66ab 71.96±8.37ab 18.55±6.69ab 2.28±1.04a 61.08±4.08bcd2014 22

301.65±54.02abc 72.71±11.44ab 17.26±6.21ab 2.49±1.57a 61.49±3.90bcd2015 31

301.00±53.62abc 73.19±11.85ab 16.73±6.84ab 2.00±1.20a 61.33±3.67bcd2016 22

303.00±34.21abc 72.00±5.10ab 18.48±6.92ab 2.24±0.76a 59.17±2.41d2017 17

329.00±95.90a 79.00±10.04a 19.75±10.63ab 1.75±0.96a 59.91±4.36cd2018 4

1) Yb = Year of birth,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30 -

Table 9.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year of birth in Jeju Black Cattle steer

Yb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2006 11 350.46±43.89b 71.82±7.03b 13.64±6.22bc 5.00±2.24abc 63.82±4.11abc

2007 14 357.43±25.09b 79.36±7.58a 12.93±4.90c 3.86±1.71cdef 65.07±3.12a

2008 5 399.80±61.59a 77.40±8.09ab 18.60±8.24a 5.80±1.10a 60.25±5.75ef

2009 13 373.08±46.98ab 75.54±8.59ab 12.54±7.48c 4.00±1.88bcde 64.45±5.15ab

2010 29 376.69±45.19ab 78.69±7.43a 13.63±5.57bc 5.18±1.63ab 64.09±3.58abc

2011 32 381.82±42.64ab 76.50±7.61ab 15.29±6.25abc 4.22±1.76bcde 62.65±4.47abcdef

2012 67 374.80±42.47ab 77.59±7.29ab 14.81±5.19abc 4.71±1.68abcd 63.24±3.60abcd

2013 33 380.79±49.29ab 78.64±11.55a 16.79±8.03abc 4.91±1.59abc 62.01±6.14bcdef

2014 55 401.77±54.63a 74.97±9.58ab 18.57±6.46a 3.11±1.75ef 59.93±4.52f

2015 55 396.39±43.49a 79.28±9.07a 17.59±6.85ab 4.22±1.94bcde 61.22±4.90cdef

2016 60 373.90±48.51ab 76.42±9.05ab 15.12±5.37abc 3.00±1.51ef 63.03±4.23abcde

2017 47 379.71±58.90ab 78.20±9.88ab 16.11±5.31abc 3.54±1.49def 60.50±2.12def

2018 20 356.90±56.04b 75.40±10.15ab 13.65±7.22bc 2.75±1.45f 61.32±2.40cdef

1) Yb = Year of birth,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출생년도에 따른 제주흑우 암소의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2018년

에 329.00±95.90k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004년에 221.75±33.26kg으로 유의

적으로 낮았고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 감소, 2014년 이후

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배최장근단면적은

2018년에 79.00±10.04㎠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2004년에 53.84±11.02㎠로 유의적

으로 낮았으나 다른 년도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등지방두께는 2001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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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0.67±3.52㎜로 유의적으로 얇았으며, 2004년, 2005년을 제외하고는 출생년도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내지방도는 2002년에 3.00±1.00으로

가장 높았으나 출생년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육량지수는 2001년

이전에 66.68±2.42로 가장 높았고, 2017년에 59.17±2.41로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다른 년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출생년도에 따른 제주흑우 거세우의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2014

년에 401.77±54.63k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006년에 350.46±43.89kg으로 가

장 낮았으나 출생년도에 따른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았다. 배최장근단면적은

2007년에 79.36±7.58㎠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006년에 71.82±7.03㎠로 가장 낮

았다. 등지방두께는 2009년에 12.54±7.48㎜로 유의적으로 가장 얇았고, 2008년에

18.60±8.24㎜로 유의적으로 가장 두꺼웠으며, 근내지방도는 2008년에 5.80±1.10으

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2018년에 2.75±1.45로 가장 낮았다. 육량지수는 2007

년 65.07±3.12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014년에 59.93±4.52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대체적으로 출생년도에 따른 제주흑우의 도체형질은 뚜렷한 경향이 없었는데,

이(2018)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출생한 한우 도체형질을 출생년도별로 분석한

결과,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의 육량형질이 거세우에서 출생년도가 지남에

따라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분

석에 이용된 출생년도별 개체 수에 편차가 있어 정확한 비교가 어려웠기도 하였

지만, 제주흑우가 육질과 육량형질에서 개량되지 못한 채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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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계절의 효과

제주흑우의 암소와 거세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출생계절의 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0.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sex and season of birth in Jeju Black Cattle

Sex Season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Cow Spring 97 297.42±51.65a 72.25±12.07a 19.09±10.60a 2.42±1.55a 60.75±5.72b

Summer 64 290.11±46.42a 70.54±12.31a 15.68±6.26b 2.10±1.42a 63.04±4.04a

Fall 85 291.06±49.52a 70.76±10.20a 17.33±8.62ab 2.29±1.25a 61.96±5.03ab

Winter 86 281.74±55.19a 69.05±14.10a 16.26±7.56b 2.12±1.37a 62.51±4.44a

Steer Spring 114 385.61±46.98a 78.69±9.65a 16.57±6.51a 4.14±1.87ab 61.65±4.55a

Summer 62 389.80±39.61a 77.89±8.34ab 15.78±5.71a 4.34±2.02a 62.24±3.98a

Fall 166 368.69±48.48b 76.05±9.05b 15.08±6.40a 3.80±1.84b 62.65±4.39a

Winter 99 389.06±55.74a 76.99±8.22ab 15.90±6.35a 3.90±1.69ab 61.88±4.45a

1) Season = Season of birth,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제주흑우 암소의 출생계절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체중과 배최장근단

면적, 근내지방도는 봄에 태어난 개체가 각각 297.42±51.65kg, 72.25±12.07㎠,

2.42±1.55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계절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등지방두

께는 여름에 태어난 개체가 15.68±6.26㎜로 가장 얇았으나, 겨울에 태어난 개체와

유의적으로 차이는 없었으며, 봄에 태어난 개체가 19.09±10.60㎜로 유의적으로 두

껍게 나타났다. 육량지수는 여름에 태어난 개체가 63.04±4.04로 봄에 태어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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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0.75±5.72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겨울에 태어난 개체와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주흑우 거세우의 출생계절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여름에 태

어난 개체가 389.80±39.61kg으로 가을에 태어난 개체의 도체중 368.69±48.48kg보

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다른 계절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배최장근단면적은

봄에 태어난 개체가 78.69±9.65㎠로 가을에 태어난 개체의 76.05±9.05㎠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 등지방두께는 봄에 태어난 개체가 16.57±6.51㎜로 다소 두꺼웠으

나 다른 계절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내지방도는 여름에 태어난

개체가 4.34±2.02로 가을에 태어난 개체의 3.80±1.84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육량지수는 가을에 태어난 개체가 62.65±4.39로 높았으나 다른 계절에 비해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황(2016)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가 봄에 태어난 개체에서

각각 420.53kg, 91.48㎠ 및 5.61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등지방두께는 봄과 겨울에

태어난 개체가 각각 12.69㎜, 12.54㎜로 타 계절에 태어난 개체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육량지수는 겨울에 태어난 개체가 65.43으로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보

고하였는데, 제주흑우 암소에서 봄에 태어난 개체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

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가 타 계절에 태어난 개체보다 높게 나타난 바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권 등(2007)이 봄과 가을에 태어난 송아지의 성장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봄에 태어난 개체가 일당증체량이 높았고 가을에 태어난 개체가

설사 발생이 많았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출생계절의 온도가 성장발육에 미치는

영향이 비육 후 도체의 주요형질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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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축년도의 효과

제주흑우 암소와 거세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도축년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11과 Table 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1.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year of slaughter in Jeju Black Cattle cow

Ys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2010 3 258.34±40.28ab 74.34±3.22ab 12.67±2.31a 2.67±2.09ab 66.96±2.13a

2011 2 270.00±11.32ab 73.50±3.54ab 10.50±0.71a 1.50±0.71b 67.93±0.63a

2012 5 226.40±62.90b 54.00±12.31c 10.80±3.71a 2.20±1.79ab 66.25±2.31a

2013 9 307.78±43.93a 78.78±12.86a 15.23±9.61a 3.45±1.88a 64.75±6.77ab

2014 15 274.60±81.08ab 66.00±18.45b 13.47±5.91a 1.80±1.15b 64.99±3.52ab

2015 16 286.07±42.55a 69.82±12.92ab 16.07±11.5a 2.63±1.67ab 63.59±7.28abc

2016 28 274.15±52.98ab 65.79±12.40b 14.04±7.21a 2.08±1.28ab 64.61±4.53ab

2017 30 277.97±39.00ab 66.17±9.91b 15.10±6.97a 2.37±1.76ab 63.91±4.75abc

2018 47 287.43±46.61a 70.35±9.40ab 16.98±6.99a 2.20±1.16ab 63.05±4.70abc

2019 77 302.69±49.11a 72.60±11.11ab 19.50±8.23a 2.33±1.35ab 60.95±5.27bc

2020 83 296.85±49.80a 72.46±12.80ab 18.54±9.90a 2.02±1.26ab 59.43±3.04c

2021 17 294.30±55.23a 75.36±11.06ab 19.59±10.42a 2.59±1.77ab 59.44±3.37c

1) Ys = Year of slaughter,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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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year of slaughter in Jeju Black Cattle steer

Ys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2009 9 352.56±46.58cd 70.89±5.61c 14.78±6.31abcd 5.67±1.88a 62.93±4.03bcd

2010 10 350.30±26.18d 76.40±7.42abc 11.00±4.67d 3.50±1.91def 66.06±2.99a

2011 7 357.86±28.81cd 82.43±7.33a 14.29±4.28bcd 4.29±1.80bcde 64.61±2.93ab

2012 11 382.73±46.74abc 77.19±6.53ab 13.91±7.36cd 4.82±1.61abc 63.57±5.32abc

2013 26 378.66±46.00abcd 78.70±8.12ab 14.08±6.92cd 5.08±1.75ab 63.76±4.49ab

2014 33 369.88±43.66abcd 76.00±7.83abc 13.76±4.35cd 4.58±1.81abcd 63.81±3.20ab

2015 51 390.18±38.87ab 78.71±9.07ab 15.22±5.92abcd 4.61±1.73abcd 62.77±4.27bcd

2016 51 365.55±49.38bcd 77.89±7.63ab 14.89±5.85abcd 4.59±1.74abcd 63.46±4.10abc

2017 51 400.75±52.37a 73.75±10.20bc 19.02±6.90a 3.44±1.71def 59.50±4.83e

2018 43 397.52±43.51ab 78.47±9.84ab 18.66±7.36ab 4.07±2.11bcdef 60.42±5.37de

2019 73 375.10±45.86abcd 76.59±8.36abc 15.58±6.10abc 3.16±1.46ef 62.93±4.51bcd

2020 40 379.43±56.49abcd 78.60±9.76ab 15.13±4.11abcd 3.70±1.79cdef 60.84±1.80cde

2021 36 382.48±64.67abc 77.95±10.21ab 16.03±7.10abc 2.98±1.45f 60.39±2.42de

1) Ys = Year of slaughter,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제주흑우 암소의 도축년도에 따른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2013년

에 307.78±43.93kg으로 다소 높았으나, 2015년과 2018년부터 2021년에는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며, 2012년에 226.40±62.90kg으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

최장근단면적은 2013년에 78.78±12.86㎠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에

54.00±12.31㎠로 가장 낮았다. 등지방두께는 2011년에 10.50±0.71㎜로 다소 얇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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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1년에 19.59±10.42㎜로 다소 두껍게 나타났으나 다른 년도와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근내지방도는 2013년에 3.45±1.88로 유의적으로 높고, 2011년에

1.50±0.71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육량지수는 2011년에 67.93±0.63으로 유의적으

로 높았고, 2020년에 59.43±3.04로 가장 낮았으나, 도축년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

는 없었다.

제주흑우 거세우의 도축년도에 따른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과 등지

방두께가 2017년에 각각 400.75±52.37kg, 19.02±6.90㎜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010년에 각각 350.30±26.18kg, 11.00±4.67㎜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배최장근단면

적은 2011년에 82.43±7.33㎠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9년에 70.89±5.61㎠

로 낮게 나타났다. 근내지방도는 2009년에 5.67±1.88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2021

년에 2.98±1.45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량지수는 2010년에 66.06±2.99로

유의적으로 높았고, 2017년에 59.50±4.83로 가장 낮았으나, 암소와 마찬가지로 대

부분의 형질에서 도축년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없다.

한우의 도체형질에 미치는 도축년도의 효과에서 문(2006)이 도체중, 배최장근

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를 조사한 결과, 2000년은 각각

324.22±0.145kg, 76.34±0.033㎠, 7.29±0.013㎜, 2.74±0.006 및 69.09±0.007이며, 2003

년은 각각 347.90±0.177kg, 79.91±0.040㎠, 9.20±0.016㎜, 3.22±0.008 및

68.46±0.008, 2005년은 각각 356.02±0.169kg, 80.89±0.038㎠, 9.39±0.016㎜,

4.09±0.007 및 67.28±0.008로 한우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

지방도가 도축년도가 경과할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2021)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도축년도별 한우 거세우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및 근내지방도를 조사한 결과, 2011년은 각각

430.05±48.39kg, 90.44±10.65㎠, 14.02±5.94㎜ 및 4.96±2.00이었으며, 2015년은 각각

435.44±50.54kg, 92.69±11.78㎠, 14.54±5.46㎜ 및 5.24±1.91이었고, 2019년은 각각

453.03±54.22kg, 97.89±13.54㎠, 14.67±5.45㎜ 및 5.77±1.99로 도체중, 배최장근단면

적 및 근내지방도가 도축년도가 경과할수록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에 반해 제주흑우는 대부분의 도체형질에서 도축년도가 지남에 따른 뚜렷한 방

향성이나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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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축월령의 효과

제주흑우의 암소와 거세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도축월령의 효과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13과 Table 14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3.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age of slaughter in Jeju Black Cattle cow

As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30 4 222.25±51.12d 58.00±14.36d 13.50±9.15b 1.25±0.50b 63.88±5.11ab

31-40 44 296.69±47.82ab 71.71±8.14ab 17.12±7.04ab 2.35±0.99ab 61.89±4.45ab

41-50 34 300.39±54.96a 69.80±11.81abc 15.62±5.89ab 2.27±1.43ab 62.27±3.60ab

51-60 26 292.12±61.58ab 72.04±15.49ab 15.12±5.34ab 2.24±1.61ab 63.35±3.65ab

61-70 38 282.24±43.21ab 69.35±11.52abc 16.77±8.26ab 2.24±1.41ab 62.61±5.19ab

71-80 28 313.33±36.94a 76.90±7.93a 19.61±9.51ab 2.83±1.59a 60.88±6.00ab

81-90 29 302.00±52.70a 74.80±11.53ab 20.94±9.82a 2.18±1.29ab 60.47±6.12ab

91-100 26 297.93±49.78a 73.58±11.31ab 15.89±6.47ab 2.31±1.47ab 62.98±4.90ab

101-110 18 281.34±44.67ab 70.50±9.97ab 18.34±11.38ab 2.34±1.85ab 61.57±5.31ab

111-120 18 292.73±40.13ab 72.67±8.11ab 17.56±4.61ab 2.00±1.46ab 61.02±3.53ab

121-130 18 300.50±47.66a 74.73±12.75ab 18.62±8.37ab 2.62±1.69a 61.00±4.72ab

131-140 15 282.00±60.01ab 67.47±13.13bc 20.47±11.04a 1.87±1.00ab 60.35±4.75b

141-150 10 244.00±48.17cd 55.00±12.17d 12.70±12.84b 1.40±1.27b 64.18±7.75a

≥151 24 259.17±48.78bc 61.96±15.19cd 15.55±12.65ab 1.96±1.24ab 62.48±5.28ab

1) As = Age of slaughter (month),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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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age of slaughter in Jeju Black Cattle steer

As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28 4 308.00±58.63gh 69.50±12.72bcd 9.75±4.12f 3.25±3.21bc 64.89±3.25ab

29 3 282.00±55.57h 67.00±10.54cd 10.34±1.53ef 2.00±1.00c 65.62±3.00a

30 6 347.50±56.61efg 78.50±20.82ab 11.17±6.86def 3.67±2.81abc 66.16±5.11a

31 6 356.17±19.64def 75.00±4.82abcd 14.17±3.44cdef 4.84±1.73ab 63.69±2.46abc

32 10 379.90±36.28cdef 80.00±6.70ab 13.50±3.63cdef 3.90±1.80abc 63.57±2.62abc

33 20 368.80±35.12def 77.25±7.95abc 16.15±6.45bcdef 4.55±1.94ab 62.01±3.35abcd

34 33 376.13±48.67cdef 76.94±7.08abc 15.10±5.15bcdef 4.22±1.73ab 62.23±3.01abcd

35 39 359.93±40.09def 74.06±7.54abcd 15.13±5.84bcdef 3.90±1.81abc 62.26±3.97abcd

36 55 363.28±42.38def 74.91±9.11abcd 15.04±5.80bcdef 3.77±1.80abc 63.29±4.51abc

37 36 384.48±48.75cdef 75.81±8.54abcd 14.98±3.97bcdef 3.84±1.89abc 62.15±3.05abcd

38 35 381.20±36.04cdef 78.29±8.66ab 15.40±7.58bcdef 3.63±1.72abc 61.96±4.92abcd

39 38 382.11±49.73cdef 77.61±7.50ab 15.64±7.15bcdef 4.29±2.15ab 62.38±4.98abcd

40 30 395.57±45.67bcde 79.44±7.53ab 17.00±6.34abcdef 3.90±1.79abc 61.46±4.46abcde

41 21 388.72±37.71cde 79.72±8.81ab 17.20±6.66abcdef 4.29±1.56ab 61.70±5.01abcde

42 23 399.53±56.40bcde 82.05±11.48a 16.09±6.13bcdef 4.44±2.07ab 62.34±4.24abcd

43 19 390.90±37.29cde 77.06±6.43abc 16.74±6.26bcdef 3.58±1.54abc 61.88±3.85abcd

44 23 424.31±58.34abc 78.83±8.46ab 17.92±7.77abcd 4.09±1.68ab 60.06±5.64bcde

45 12 374.42±43.31cdef 77.42±12.9ab 12.25±3.63def 3.42±1.84abc 64.84±2.83ab

46 3 381.00±40.85cdef 71.00±15.72bcd 16.00±1.74bcdef 4.67±0.58ab 61.50±1.23abcde

47 6 371.00±68.29cdef 75.34±10.22abcd 17.50±2.59abcde 3.34±1.51bc 60.39±1.80bcde

48 8 407.50±39.53abcd 79.00±7.39ab 20.00±10.63abc 4.50±2.00ab 59.19±6.98cde

49 3 444.00±49.04ab 83.34±10.79a 22.00±8.72ab 5.34±1.16ab 57.84±5.07de

50 2 333.50±111.02fg 66.50±12.03d 24.00±7.08a 5.50±2.13a 57.05±5.52e

≥51 6 451.67±34.14a 84.00±6.64a 21.67±9.40ab 3.50±2.08abc 57.72±6.37de

1) As = Age of slaughter (month),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 39 -

제주흑우 암소의 도축월령에 따른 도체형질을 분석하기 위해 10개월령 단위

로 묶어 1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분석한 결과, 도체중과 근내지방도는 71개

월령에서 80개월령 사이에 각각 313.33±36.94kg, 2.83±1.59로 높았으며, 30개월령

이하에서 각각 222.25±51.12kg, 1.25±0.50으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최장

근단면적은 71개월령에서 80개월령 사이에 76.90±7.93㎠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141개월령에서 150개월령 사이에 55.00±12.17㎠로 유의적으로 낮았고, 등지방두께

는 141개월령에서 150개월령 사이에 12.70±12.84㎜로 유의적으로 얇게 나타났고,

81개월령에서 90개월령 사이에 20.94±9.82㎜로 다소 두껍게 나타났다. 육량지수는

141개월령에서 150개월령 사이에 64.18±7.75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131

개월령에서 140개월령 사이에 60.35±4.75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2021)의 출하월령 분석에 따르면, 한우 암소의 평균 출하월령은 54.7개월령으로

도체중은 360.2kg이고, 등지방두께는 13.9㎜, 등심단면적은 84.8㎠, 근내지방도는

2.9였는데, 제주흑우 51개월령에서 60개월령의 도체중은 292.12kg, 등지방두께는

15.12㎜, 배최장근단면적은 72.04㎠, 근내지방도는 2.24로 모든 형질에서 큰 차이

를 보였다.

제주흑우 거세우의 도축월령에 따른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51개

월령 이상에서 451.67±34.14k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9개월령에

서 282.00±55.57kg으로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도축월령에 따른 뚜렷한 추세가 보

이지 않았다. 배최장근단면적은 51개월령 이상에서 84.00±6.64㎠으로 다소 높았으

며, 50개월령에서 66.50±12.03㎠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등지방두께는 28개월령 이

하에서 9.75±4.12㎜로 유의적으로 얇았으며, 50개월령에서 24.00±7.08㎜로 유의적

으로 두껍게 나타났고, 근내지방도는 50개월령에서 5.50±2.13으로 유의적으로 높

았으며, 29개월령에서 2.00±1.00으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육량지수는 30개

월령에서 66.16±5.11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50개월령에서 57.05±5.52로 유의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세우에서도 암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도체형질에서 도

축월령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Kwon 등(2021)은 한우의 도축월령에 따른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

께, 육량지수, 근내지방도를 분석한 결과, 25개월령 이하는 각각 405.40±36.95kg,

84.67±9.01㎠, 12.53±4.94㎜, 61.59±1.71, 3.47±0.99였으며, 28개월령에서 29개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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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는 각각 444.55±46.40kg, 89.39±9.89㎠, 13.28±4.97㎜, 61.28±1.51, 3.77±1.19였

고, 30개월령에서 31개월령 사이는 각각 460.62±47.78kg, 89.40±7.86㎠, 14.40±5.43

㎜, 60.85±1.68, 3.95±1.18, 32개월령에서 33개월령 사이는 459.49±49.64kg,

89.75±9.62㎠, 14.66±5.29㎜, 60.80±1.54, 4.01±1.18로 도체중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30개월령에서 31개월령 사이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등지방두께

는 점점 두꺼워지고 육량지수는 점점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제주흑우는 도축월령이 늦어짐에 따라 도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는데 김 등(2011)이 비육기간과 도축월령이 길어질수록 도체중이 더 높았다

고 보고한 결과와는 비슷하였으나, 다른 도체형질에서는 도축월령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2021)의 출하월령 분석

에 따르면, 한우 거세우의 평균 출하월령은 30.3개월령으로 도체중은 447.4kg이

고, 등지방두께는 13.5㎜, 등심단면적은 95.0㎠, 근내지방도는 5.9였는데, 제주흑우

30개월령의 도체중은 347.50kg, 등지방두께는 11.17㎜, 배최장근단면적은 78.50㎠,

근내지방도는 3.67로 모든 형질에서 암소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였다. 만숙

종인 제주흑우(제주흑한우 포함) 거세우의 경우 현재 평균 도축월령은 약 35.3개

월령으로 한우에 비해 비육에 걸리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어, 제주흑우 농가의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도축월령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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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록구분의 효과

제주흑우의 암소와 거세우의 도체형질에 대한 등록구분에 따른 효과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15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5. Overall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SD) for carcass traits by

sex and registration classification in Jeju Black Cattle

Sex RC1) No.2)
Carcass traits3)

CWT(kg) EMA(㎠) BFT(㎜) MS YGi

Cow 1 199 294.42±49.70a 71.24±11.12a 17.56±7.70a 2.20±1.32a 61.36±4.63a

2 93 289.89±49.14a 71.31±13.02a 18.07±10.58a 2.33±1.37a 62.03±5.50a

Steer 1 365 380.08±50.52a 76.91±9.12a 15.87±6.35a 3.87±1.82b 62.00±4.38a

2 58 388.64±44.43a 78.99±8.16a 15.52±6.34a 4.50±1.80a 62.61±4.52a

1) RC = Registration classification, 1= Registered, 2= Inferior Registered

2) No=Number of observations.

3)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제주흑우 암소의 등록구분에 따른 도체형질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은 혈통등

록우가 294.42±49.70kg, 배최장근단면적은 기초등록우가 71.31±13.02㎠로 높았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등지방두께는 혈통등록우가 17.56±7.70㎜로 얇게 나

타났으며,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는 기초등록우가 각각 2.33±1.37, 62.03±5.50으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제주흑우 거세우의 등록구분에 따른 도체형질

을 분석한 결과, 기초등록우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 육량지수가

각각 388.64±44.43kg, 78.99±8.16㎠, 4.50±1.80, 62.61±4.52로 다소 높았으나 혈통등

록우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등지방두께는 기초등록우가 15.52±6.34㎜로 다

소 얇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제주흑우 암소와 거세우

에서 모두 등록단계가 도체형질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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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형 상관분석

제주흑우 암소와 거세우의 도체형질 간의 표현형 상관은 Table 16에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16. Phenotypic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arcass traits in Jeju

Black Cattle

Traits1) CWT EMA BFT MS YGi

CWT 0.759** 0.586** 0.206** -0.538**

EMA 0.575** 0.402** 0.281** -0.250**

BFT 0.455** 0.121* 0.191** -0.895**

MS 0.084 0.291** 0.013 -0.135*

YGi -0.487** 0.014 -0.936** 0.079

1) CWT=Carcass weight; EMA=Eye muscle area; BFT=Backfat thickness; MS=Marbling score;

YGi=Yield grade index.

Note : Above diagonal correlation coefficients in cow and below diagonal correlation coefficients

in steer

**: p<0.01, *:p<0.05

제주흑우 암소의 도체형질 간 표현형 상관을 추정한 결과, 도체중과 배최장근

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759, 0.586, 0.206,

-0.538로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와는 정의 상관, 육량지수와는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402, 0.281, -0.250으로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와는 정의 상관, 육

량지수와는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0.191, -0.895로 근내지방도와는 정의 상관, 육량지수와는 강한 부의 상관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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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는 -0.135로 부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암소에서 육량

지수는 모든 형질과 부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배(2005)는 한우 암소의 육량지수

와 도체중,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의 상관이 각각 -0.186, -0.911, -0.085로 부의

상관이라고 보고하였고, 이(2013)는 육량지수와 도체중, 등지방두께 사이의 상관

이 각각 -0.46, -0.96으로 보고하였는데 제주흑우 암소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제주흑우 거세우의 도체형질 간 표현형 상관을 추정한 결과, 도체중과 배최장

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575, 0.455, 0.084,

-0.487로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사이는 정의 상관, 육량지수와

는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의 상관은 각각 0.121, 0.291, 0.014로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 사이는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와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013,

-0.936으로 근내지방도와는 정의 상관, 육량지수와는 강한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

다.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의 상관은 0.079로 정의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

(2001)이 보고한 한우 거세우의 도체중과 육량지수 상관인 -0.352와 등지방두께

와 육량지수의 상관인 -0.953과 부의 상관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배

(2005)가 보고한 한우 거세우에서 육량지수와 도체중 및 등지방두께의 상관

-0.346 및 -0.939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의 상관

0.572,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의 상관 0.448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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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 약

본 연구는 제주흑우의 개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

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출생한 제주흑우 중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이 확인되고, 2021년 5월까지 도축된 총 813두의 도체성

적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주요 도체형질은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이며, 제주흑우 도체의 일반성적, 육질 및 육

량등급의 판정비율과 각 도체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출생년도, 출생계절, 도

축년도, 도축월령 및 등록구분에 따른 각 환경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도체

형질 간의 표현형 상관을 추정하였다.

제주흑우 도체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

수의 일반성적은 각각 341.41±66.09kg, 74.57±10.98㎠, 15.78±7.78㎜, 3.13±1.89 및

62.50±4.94였으며, 육질 및 육량등급의 판정비율은 암소는 0.60%가 등급 외 판정

을 받았으며, 육질등급인 1+, 1, 2, 3등급은 각각 1.81%, 10.24%, 35.84%, 51.51%

였으며, 육량등급인 A, B, C등급은 각각 0.90%, 35.54%, 62.96%로 나타났다. 수

소는 12.50%가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며, 육질등급은 1등급과 3등급이 각각

2.50%, 85.00%였고, 육량등급인 A, B, C등급은 각각 47.50%, 37.50%, 2.50%로

나타났으며, 거세우의 육질등급은 1++, 1+, 1, 2, 3등급이 각각 3.18%, 19.72%,

31.98%, 39.68%, 5.44%였으며, 육량등급인 A, B, C등급은 각각 4.31%, 44.90%,

50.7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는

암소는 각각 290.32±51.21kg, 70.71±12.25㎠, 17.25±8.68㎜, 2.25±1.40 및

61.96±4.98, 수소는 각각 333.55±38.04kg, 77.68±10.68㎠, 3.98±2.88㎜, 1.10±0.63 및

70.77±2.58, 거세우는 각각 380.60±49.45kg, 77.20±8.97㎠, 15.75±6.33㎜, 3.99±1.85

및 62.16±4.40이었다.

출생년도에 따른 도체형질은 암소는 도체중이 2018년에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2004년에 가장 낮은 이후로 증가하다 2010년에 감소, 2014년 이후로 다시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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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 배최장근단면적은 2018년에 유의적으로 높았고, 2004년에 유

의적으로 낮았으나 다른 해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등지방두께는 2001년 이

전에 유의적으로 얇았으며, 2004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내지방도는 2002년에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육량

지수는 2001년 이전에 가장 높았고, 2017년에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거세우

의 도체중은 2014년에 유의적으로 높았고, 2006년에 가장 낮았으나 다른 해에는

뚜렷한 경향이 보이지는 않았다. 배최장근단면적은 2007년에 유의적으로 높았으

며, 2006년에 가장 낮았고, 등지방두께는 2009년에 유의적으로 얇았으며, 근내지

방도는 2008년에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육량지수는 2007년에 유의적으로 높았

으나, 대부분의 형질에서 출생년도에 따른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생계절에 따른 도체형질은 암소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는

봄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계절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등지방두께는 여

름이 가장 얇았으며, 봄은 유의적으로 두꺼웠고, 육량지수는 여름이 봄보다 유의

적으로 높았다. 거세우의 도체중과 근내지방도는 여름이 가을보다 유의적으로 높

았으나 다른 계절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등지방두께는 봄이 가장 두꺼웠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봄이 가을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고, 육량지수는 가을이 다소 높았으나 다른 계절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도축년도에 따른 도체형질은 암소의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

는 2013년에 높게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는 2011년에 다소 낮았으며, 육량지수

는 2011년에 유의적으로 높았다. 거세우의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2017년에 유의

적으로 높았으며, 배최장근단면적은 2011년에 가장 높았고, 근내지방도는 2009년

에 유의적으로 높았다. 육량지수는 2010년에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대부분의 형

질에서 도축년도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없었다.

도축월령에 따른 도체형질은 암소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및 근내지방도는

71개월령에서 80개월령 사이에 높게 나타났으며, 도체중과 근내지방도는 30개월

령 이하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141개월령에서 150개월령 사이에 배최장근단면

적과 등지방두께가 유의적으로 낮았고, 육량지수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세우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은 51개월령 이상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도

체중과 근내지방도는 29개월령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50개월령에서 등지방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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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근내지방도가 다소 높았고, 육량지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등록구분에 따른 도체형질은 암소의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는 혈통등록우가 다

소 높았고,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는 기초등록우가 다소 높았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거세우의 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근내지방도 및

육량지수는 기초등록우가 다소 높았고, 등지방두께는 기초등록우가 얇았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도체형질 간 표현형 상관은 암소의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

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759, 0.586, 0.206, -0.538,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402, 0.281, -0.250, 등지방두

께와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0.191, -0.895,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는

-0.135로 나타났다. 거세우의 도체중과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575, 0.455, 0.084, -0.487, 배최장근단면적과 등지방두

께, 근내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121, 0.291, 0.014, 등지방두께와 근내

지방도, 육량지수의 상관은 각각 0.013, -0.936, 근내지방도와 육량지수의 상관은

0.0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주흑우 주요 도체형질의 일반성적과 도체의

최종 판정등급에서 육질 및 육량등급의 상위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일부 도

체형질에서 성, 출생계절의 환경요인에 따른 유의적인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그 외 환경요인의 효과에서는 뚜렷한 경향과 방향성이 없었다. 다만, 이번 연구

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

속적인 자료 축적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제주흑우는 집단의 크

기가 현저히 작아 우수한 종축 선발에 한계가 있고, 한 세대가 길어 단시간에 모

든 형질을 개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향후 한우 개량 초기 단계

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제주흑우와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으며, 제주흑우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개량해야 하는 도체형질을 선택하고, 각 형질의 목표 개량량을 설정

하는 한편, 개량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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