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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vestock industry in Jeju Island has proliferated exponentially because

of its best geographic and climatic conditions. The island because of its

special geographical location, has impeded the influx of foreign animal

diseases, and due to blessed natural condition of clean air, water and mild

climate, maintains the best condition to produce high quality pork.

The declaration of Jeju provincial government for the Swine Epidemic-Free

(swine fever, foot and mouth disease, Aujeszky's disease) Zone in December

1999, and the Cattle Plague-Free (brucellosis, TB disease) Zone in December

2003 have enhanced the brand valu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animal

products and have raised the stability in the livestock industry. The genetic

improvement of breeding pig along with increaseing income is an important

aspect for the livestock secto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Livestock

Promotion Agency (LPA), Jeju Province established swine station in 1997.

The LPA has produced genetically superior pigs and evaluated their breeding

potential and supplied proven boars and liquid semen to the pig farms in Jeju

Island.

Performance test of breeding pig has been widely used as an important tool

for the genetic improvement of breeding pig in the world’s major pig

producing countries. Performance testing for the breeding value has greatly

contributed to pig industry in Jeju Island. The genetic evaluation through

performance test of breeding pig has been an essential process in order to

maximize the use of high-capacity breeding pigs.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s of season, parity

and breed on the semen quality and the economics traits of Landrace,

Yorkshire, Duroc and Berkshire, and to get the basic data for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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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and breeding of pigs. Studies comprised experiments for three topics

and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Experiment 1. Influence of breed and season on the semen quality of boar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enotypic

variability of the semen ejaculate volume and sperm motility in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breeds and the effects of breed and seasonal

variations. A total of 5,214 records for the semen quality data from LPA, Jeju

Province were obtained and analysed using GLM procedure in SAS statistical

package. A general linear model used in this analysis included two fixed

effects of the month of year and breed, and one random error term.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All the fixed effects, breed and season on the semen quality included in

the statistical model were significant (p〈0.01).

2)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month on the semen

quality were 250.1∼314.1ml for volume of semen, 260.1∼337.7×106/ml for

sperm concentration, 78,031.7∼86,484.9×106 for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and 83.6∼92.2% for motility. The volume of semen were the

highest amount in winter and the least amount in summer, and their

difference of least squares means was significant (p〈0.01).

3)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breed on the semen

quality were 270.4∼305.9ml for volume of semen, 266.2∼299.7×106/ml for

sperm concentration, 71,238.6∼90,153.6×106 for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and 86.7∼91.0% for motility. For the volume of s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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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race breed produces the highest amount of 305.9ml and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any other breed, Berkshire, Duroc or

Yorkshire shows significancy (p〈0.01).

4) The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raits of semen quality

were -011 between volume of semen and sperm concentration, 0.57

between volume of semen and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0.71

between sperm concentration and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0.38

between sperm concentration and motility, 0.25 between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and motility and -0.06 between volume of semen

and motility.

Experiment 2. Effect of season, parity and breed on the litter size of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sows

To estimate the effect of breed, season and parity on the litter size, Data

for the litter size were collected on 14,778 farrowings from 2,252 sows of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breeds between 2000 and 2014 at

the LPA, Jeju Province.

The pig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four seasons); Spring

(March-May), Summer (June-August), Autumn (September-November) and

Winter (December-February). The statistical model for the litter size included

four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parity, breed, and one random effect of sow

within breed, and a random error term. The analysis of variance using GLM

procedure, SAS, was used to test these effects on the litter size.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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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l four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parity, breed on the litter size of

sows were significant (p〈0.01).

2) The range of estimates for the effect of year on the litter size

were 9.4∼11.3 piglets. The litter size was the highest in 2010 but the

lowest in 2013.

3) The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season on the litter size

were 10.44 in Spring, 10.66 in Summer, 10.14 in Autumn and 10.26 in

Winter. The litter siz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utumn

and Winter (p〉0.05).

4) The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breed on the litter size

were 8.9 in Berkshire, 9.9 in Duroc, 11.4 in Landrace and 11.3 in

Yorkshire. The litter size was the highest in Landrace, but Berkshire

breed showed the lowest value compared to other breeds.

5)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parity on the litter

size were 9.3∼11.3 piglets from first through tenth parity. The litter size

increased from first through fourth parity but decreased from fifth

through tenth parity.

Experiment 3. Fixed factor affecting economic traits in swine breeding stock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swine economic traits of final weight,

eye muscle area, days to 90kg, daily weight gain, backfat thickness, and meat

percentage the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1,734 pigs of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breeds which were performance-tested at the



- v -

LPA, Jeju Province from 2000 to 2014.

The growth performance records of swine breeding stock were analysed

using a statistical model with five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sex, parity,

breed, a random effect of dam, a regression term of litter size, and a random

error term. Analysis of variances using GLM procedure, SAS, were performed

to test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traits.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ll five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sex, parity, breed and a regression

term of litter size wer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growth performance

traits of breeding stock (p〈0.01). Results indicates that these fixed

effects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genetic evaluation of breeding

stock.

2) The regregation coefficients for the effect of litter size were estimated

as -0.46g for final weight, 0.05㎠ for eye muscle area, 0.512 days for

days to 90kg, -2.85g for daily weight gain, but for the backfat thickness

and meat percentage there were no significantly of litter size (p〉0.05).

3)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year were 83.1∼

125.0kg for final weight, 27.2∼31.8㎠ for eye muscle area, 536.3∼647.6g

for daily weight gain and 10.3∼13.7㎜ for backfat thickness.

4)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season were 94.3∼

98.9kg for final weight, 28.7∼29.2㎠ for eye muscle area, 585.6∼605.5g

for daily weight gain, 12.2∼12.7㎜ for backfat thickness and 59.0∼

59.4% for meat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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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sex were 94.8kg for final

weight, 29.70㎠ for eye muscle area, 157.8 days for days to 90kg, 577.0g

for daily weight gain, 13.1㎜ for backfat thickness, 58.6% for meat

percentage in female and 99.9kg for final weight, 28.3㎠ for eye muscle

area, 152 days for days to 90kg, 610.0g for daily weight gain, 11.7㎜

for backfat thickness and 59.7% for meat percentage in male.

6)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parity were 90.6∼

101.6kg for final weight, 28.7∼29.3㎠ for eye muscle area, 153.4∼157.4

days for days to 90kg, 578.7∼598.4g for daily weight gain, 12.2∼12.8㎜

for backfat thickness and 58.5∼59.5% for meat percentage.

7)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breed were 84.0∼

103.8kg for final weight, 28.4∼29.7㎠ for eye muscle area, 151.5∼161.5

days for days to 90kg, 553.8∼613.0g for daily weight gain, 11.4∼14.0㎜

for backfat thickness and 57.5∼60.0% for meat percentage.

8) The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while controlling for the performance

testing period were -0.31 between final weight and eye muscle area,

-0.98 between final weight and days to 90kg, 0.31 between eye muscle

area and days to 90kg, 0.99 between final weight and days to 90kg,

-0.15 between backfat thickness and daily weight gain and -0.69

between backfat thickness and meat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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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예로부터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기후여건이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의 최적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오늘날에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여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외래악성 가축질병들에 대한 유입차단의

용이성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조건인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온화한 기후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12월 돼지전염병

(돼지열병, 구제역, 오제스키) 청정화 선언과 2003년 12월 소 전염병(브루셀라병,

결핵병) 청정화 선언은 제주도 축산업에 유무형 브랜드의 가치상승과 안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산업적 가치의 차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생산규모와 질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양돈농가의 소득향상과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합리적인 사양관리와

체계적인 종돈개량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제주지역 종돈을 체계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1997년 종돈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종돈장에서는 체계적인 종돈생산과 농가보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한 고능력 종돈의 생산과 능력검정을 수행하면서 제주도내 양돈

농가에 유전적으로 우수한 고능력 종돈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규격돈

생산에 적합한 돼지인공수정용 액상정액을 생산하면서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의

종돈개량과 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은 세계 주요 양돈국가에서 종돈의 유전적 개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통한 유전능력 평가는 고능력

종돈의 생산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종돈의 능력

평가에는 돼지의 생산과 번식능력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따르지만 이의 결과로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선발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회수되는 이득은 능력검정에 투자된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돈의 생산과정은 종돈에 대한 능력검정과 평가로 시작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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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유전능력의 평가에는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생산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을 통하여 비유전적인

요인인 환경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유전능력 평가와 농가에 정보제공으로

인한 농가생산기술의 확립에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및

버크셔 품종에 대한 계절, 산차, 품종이 정액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형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종돈의 체계적인 선발 및 효율적 교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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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사

1. 돼지 정액의 품질

양돈산업에서 인공수정(AI; Artificial Insemination)은 돼지의 주요 번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돼지 인공수정은 1926년경 Ivanov에 의해 시작되어 1930년대

Milovanov에 의해 소련의 집단농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영국의 Polge(1956)에

의해 보고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연 교배와 비교했을 때, 인공수정은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모돈 집단에

우수한 유전자를 도입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aes 등, 2008). 이런 이유 등으로 오늘날 돼지의 인공수정(AI)은

집약적으로 돼지를 생산하는 국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서유럽에서 모돈의 90%

이상에서 인공수정을 이용하여 자돈들을 생산하고 있다(Gerrits 등, 2005; Vyt, 2007).

오늘날 돼지번식에 일반화된 인공수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데는 정액의

품질과 수정과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점검되고 있다(Robinson과 Buhr, 2005;

Tsakmakidis 등, 2010; Waberski 등, 2008). 정액의 품질에는 주로 품종과

수퇘지의 나이, 계절 등이 크게 영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액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는 수퇘지의 나이, 품종, 계절을 기반으로 한 많은 분석과

보고들도 있었다(Cheon 등, 2002; Kennedy와 Wilkins, 1984; Smital, 2009;

Wolf와 Smital, 2009; Schulze 등, 2013). 또한 수퇘지의 번식능력은 유전력(Pavlík,

1988; Oh 등, 2003), 고환 크기 (Clark 등, 2003), 영양(Khan 등, 2005), 수퇘지

나이(Jankeviciute와 Zilinskas, 2002), 성적 충동의 강도(Frangez 등, 2005),

광주기(Sancho 등, 2004), 그리고 외부온도 및 환경(Hemsworth, 1996;

Kunavongkrit 등, 2005)과 같은 요인에 달려있다는 보고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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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액의 품질과 수퇘지의 나이

일반적으로 8개월령 이하에서는 수컷의 약 절반에서 정액 품질이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이하의 어린 나이에서는 인공수정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량속도의 차원에서는 가급적 어린 수퇘지가 선발되어

이용되어야 하는데, 이 때 이용되는 어린 수퇘지들은 연령기준과 관련된 정액

품질의 임계값이 보장되어야 한다(Schulze 등, 2013).

수컷이 노화는 성호르몬의 균형과 체세포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정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Tsakmakidis 등, 2010). 수퇘지의 나이는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로 보고된 바도 있다(Araujo와 Wittert, 2011).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간질세포에 대한 내외적인 요인과도 관련되어 있다.

(Midzak 등, 2009). Jankeviciute와 Zilinskas(2002)는 세 가지 형질(사정량, 정자

농도, 정자 형태) 모두 나이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Huang 등(2010)은 두록 품종 수퇘지가 최소 4세까지 정액 기증자로 사용될

수 있지만, 22℃에서 엄격하게 사양관리가 유지될 경우 생식 수명이 6세까지 연장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정자의 특성과 품종 및 계절

돼지 인공수정의 성공은 암퇘지의 번식능력 및 수퇘지 정액품질에 달려 있으며,

수퇘지 정액에 대한 질적, 양적 형질의 조절은 돼지 사육자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정자의 특성과 관련된 형질은 연중 변화하고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Okere 등, 2005; Smital, 2010; Kondracki 등, 2009).

정자의 형태는 수컷의 수정능력 평가에 사용되어 왔으며(Waberski 등, 1990;

Abu Hasan Abu 등, 2011), 품종 및 개체에 따라 형태와 크기가 다르다

(Thurston 등, 2001; Safranski, 2008). Gil 등(2009)은 수퇘지 정자의 두부

형태가 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액의 양과 품질은 유전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ondracki, 2003;

Kunavongkrit와 Prateep, 1995). 수퇘지의 평균 정액 생산량은 약 200∼250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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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고 있으며, 1회 채취시 수퇘지 정액량은 100에서 1000ml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다(Gączarzewicz, 2000; Udała, 2005; Kondracki, 2003; Dubiel, 1987).

Strzeżek(1999)는 1ml 당 평균 정자수는 150×106에서 600×106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Milewska(2003)는 정자 세포의 가장 높은 농도가 피어트레인 품종에서

388×10
6
으로 나타났다고 한 바 있으며, Milewska 등(2003)은 수퇘지의 정자농도의

차이를 보고 보고한 바 있다.

Brucka-Jastrzębska 등(2005)은 순종보다 잡종의 정액성상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생존정자 비율은 하이브리드 피어트레인×두록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Kondracki 등(2003)은 두록×피어트레인, 두록 및 피어트레인에서 순종

품종보다 잡종에서 정자 활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awecka(2008) 등의

보고에 의하면 두록, 피어트레인 및 잡종 수퇘지의 정액 채취량은 하루에 230ml,

250ml 및 270ml로 나타났다. 수퇘지 연령이 4세 이상일 경우 기형 정자수가 증가하여

정자에 대한 형태학적 이상을 설명했다(Wolf와 Smital, 2009). 돼지 정액의 양,

농도 등의 양적 형질은 수퇘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lark 등, 2003; Kawecka 등, 2008).

멧돼지에서 Schopper 등(1984)은 정액 플라즈마에서 성 호르몬의 수준은 가을과

초겨울에 증가된 것을 관찰하였다. Weiler 등(1996)은 인공적인 밝은 빛과

어두운 빛에서 멧돼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준 증가를 관찰한 바 있다. 야생 수퇘지의 정액량, 정자농도, 정자수는 늦가을에

가장 높고, 정자 활력은 여름에 가장 낮았다. 또한 수퇘지에서 정소크기 및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준은 여름에 비해 겨울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ondracki(2003)는 수퇘지의 가장 적합한 사정시기 11월과 12월이고, 3월, 4월은

정액성상이 낮을 수 있으며, 봄에 채취한 정액은 다른 계절에 비하여 정액량과

정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을과 겨울에 채취한 정액이 봄과 여름에 채취한

정액보다 인공수정에 적합하고, 수퇘지의 정액 생산성은 연중 25∼30%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Colenbrander와 Kemp, 1990).

계절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수퇘지 정액 품질과 관련된 환경요인 중에는 적정한

온도, 일조기간, 빛의 세기와도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uriyasomboon 등 2004; Sancho 등 2004; Weiler 등 1996). 광주기와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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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의 활동과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생산 조절에 따른 정소상체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호르몬 생산은 봄철에 뚜렷한 증가를 관찰된다는 보고들도 있었다.

(Cheon 등, 2002; Park과 Yi, 2002).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특히 감수 분열의

조절 단계를 통해, 정자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모 세포의 정확한 발육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만 달성 될 수 있다(Dacheux 등, 2005; Sarlós 등, 2011).

정자의 첨체 활동은 품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계절에 따라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7월∼11월에 매우 왕성했고, 겨울철에는

정자 농도 상승이 관찰되었고 정액량은 여름과 가을에 증가하였고, 총 정자수와

살아있는 정자수도 품종간 차이가 계절에 따라 관찰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Chenoweth, 2005).

3) 어린 수퇘지와 정액 품질

인공수정용 어린 수퇘지의 선발은 주로 우수한 유전능력의 의해 결정된다.

현재, 어린 수퇘지의 선발을 위한 수퇘지의 나이와 정액의 질의 기준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어린 수퇘지의 선발은 성성숙 도달 전에 이루어진다. 생후

8개월 이하 수퇘지는 정자의 형태와 운동성 등 질적 변수의 영향을 미친다.

어린 수퇘지는 계절보다 나이의 영향에 민감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rudeau

와 Sanford, 1986; Rutten 등, 2000; Smital, 2009; Wolf와 Smital, 2009). 정액

품질의 계절변화에 따른 반응은 10개월령 두록 수퇘지가 나이가 많은 월령의

수퇘지와 비교할 때 정액 품질의 계절 변화에 대한 낮은 반응을 보였으며,

수퇘지 연령은 정액 생산량과 총 정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정액 양과

더불어 총 정자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유의성은 없었다는 보고도

있다(Huang 등, 2010). 정자수에서 Clark(2003)은 8∼10개월령까지 급격한 정자수

증가를 보이다가 14개월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만을 보인다고 하였다.

Wolf 등(2009)에 의하면 생후 8개월 이하 연령 그룹의 24시간 후 정자

활력도는 평균 70.6%이며, 생후 10개월 이하의 연령까지 운동성이 크게 증가하나,

14개월 이하의 수퇘지 연령에서는 약 75%까지 상승했고, 14개월 이상의 연령

그룹에서는 평균 72.4%까지 감소되고 있다. 72시간 후 정자 활력도는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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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할수록 24시간 후 정자활력도와 마찬가지로 증가되었으며, 생후 8개월 미만의

수퇘지의 정액은 72 시간 후 58.3%의 정자 활력을 보였고, 생후 10개월 미만의

활력도는 14개월 미만까지 유의하게 증가하다 정체 후, 14 개월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수퇘지 품종은 모두 양적 및 질적 형질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계절과 정자의 기형도의 사이의 관계는 가을에 가장 높은

빈도였으며, 봄에 가장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정자 기형은 가을, 겨울에 비해

봄, 여름에 훨씬 적었다고 하였다.

수퇘지의 정액 형질과 생산 형질은 매우 낮은(0.13까지) 상관관계를 보여, 생산

형질(평균 일당증체량 및 육량)에 따른 선발은 정액 형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Wolf 등, 2009).

4) 정액성상과 환경효과

정액의 양에서 Jeon 등(2000)은 정액은 겨울, 가을, 여름, 봄의 순으로 양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Kunowska 등(2013)은 가을에서 겨울의 정액의

양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고, Wolf 등(2009)은 10월∼12월의 정액의 양이 가장

많았고 3∼4월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Wolf 등(2009)은 정자의 양은

2세까지 증가하고 이후에는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하였고, 그 기간 동안 총

증가량은 100ml라고 하였다. 또한 Smital(2009)은 나이가 들수록 정액량이

증가하다 3.5세에 이르러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자의 농도에서 Savic 등(2013)은 9∼10월의 정자의 양이 평균 이상을 보이다가

6월에 최고를 보인다고 하였고. Kunowska 등(2011)은 2∼4월에 정자 농도가

가장 높았고, 10∼11월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Wolf 등(2009)는 겨울에서

초봄사이에 가장 높은 정자 농도를 보였고, 여름과 초가을에서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월별로는 3월이 가장 높았고 9월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Kunowska 등(2011)은 정자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4월로 477×103sperm/㎣

이라고 하였고 10월이 420×103sperm/㎣으로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정자활력은 Savic 등(2013)의 보고에 의하면 2∼3월이 가장 높고, 9∼10월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즉 정자 활력은 3월에 85.8%로 가장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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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78.4%로 가장 낮았다. Wolf 등(2009)은 정자활력은 1월에서 6월 동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자활력은 4월에 가장 높았고 11월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Tsakmakidis 등(2010)은 연령대 별로 3그룹으로 나누어 정자의 활력과 생존율을

측정하였는데, 7∼10개월령 그룹은 68.8%였고, 18∼33개월령 그룹은 69.3%,

51∼61개월령의 그룹은 66.92%을 보였다. 생존율은 7∼10개월령이 59.3,

18∼33개월령이 61.5, 51∼61개월령이 72.7%로 보고했다.

국내에서 Jeon(2000)의 보고에서는 봄이 5.9× 109sperm/ml로 가장 높고, 여름이

5.5×109sperm/ml, 겨울이 5.4×109sperm/ml, 가을이 5.0×109sperm/ml의 순서를

보였다. 계절별로 정자의 양을 비교하면 겨울이 206.9ml로 가장 많았고. 가을, 봄,

여름 순으로 줄어들었다. 정자 농도는 봄에 4.9×109sperm/ml으로 가장 높았고,

겨울, 여름, 가을 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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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식능력과 복당 산자수

돼지의 복당 산자수는 이유자돈의 생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연간

모돈의 복당 출하두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형질이다(김과 정, 1991). 모돈의 번식

능력은 품종, 나이, 산차, 계절, 사육환경조건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품종별 산차별 연구보고 결과

복당 산자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랜드레이스 품종의 복당 산자수

국내연구에서 랜드레이스 품종의 복당 산자수는 8.5∼11.0두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9.4∼14.3두의 범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김 등(1988)은 10.2두, 연(2001)은 10.3두로 보고하였고,

이(2002)는 총산자수가 10.8두로 보고하였다, 배(1993)는 9.2로 요크셔 품종과

비슷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 등(2008)은 11.0두, 이 등(1987)은 9.0두라고 복당

산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백 등(1983)은 9.4두, 박 등(1978)은 8.5두라고 보고하였고,

이(2009)는 26,713복에 대한 산자수 평균을 10.9두로 보고하였다. 배 등(1994)의

보고에 의하면 랜드레이스 품종의 평균능력은 복당 산자수에서 9.2두, 신 등

(1984)은 11.0두, 이(1985)는 9.0두라고 하였으며, 나(1988)는 9.3두, 이(1981)는

9.3두, 김 등(1988)은 10.2두로 보고하였다.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Su 등(2007)은 랜드레이스 모돈 9,310복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4.3두로 보고하였으며, Serenius 등(2004)은 10.5두라고

보고하였고, Southwood와 Kennedy(1990)는 9.4두인 것으로 조사했으며, Kuhlers와

Jungst(1993)는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9.8두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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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크셔 품종의 복당 산자수

국내 연구보고에 의하면 요크셔 품종의 복당 산자수는 8.5∼12.7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었으며, 외국의 연구보고에서는 9.5∼13.1두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김 등(1988)은 복당 산자수를 10.2두라고 보고하였으며, 상과 안(1984)은 다른

품종에 비해 요크셔 품종에서 복당 평균 산자수가 12.7두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요크셔 품종에서 연 (2001)은 10.1두, 이 (2002)는 10.8두,

배(1993)는 9.2두의 복당 산자수를 보고하였으며 , 정 등(2008)은 11.5두,

이 (2009)는 4산차에서 11.6두, 윤(1996)은 10.5두, 김(2001) 은 9.1두, 이 등(1987)은

9.9두로 보고하였다. 백 등(1983)은 산자수가 9.7두, 정과 박(1979)은 8.5두,

배 등(1994)은 9.2두로 조사되었고, 신 등(1984)은 10.2두 라고 보고하였다.

Arango 등(2005)은 요크셔의 복당 산자수를 11.4두로 보고하였고, Bereskin 등

(1981)은 9.9두, Southwood와 Kennedy(1990)는 9.5두라고 보고하였다. Bereskin(1984)은

11.0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Bereskin과 Frobish(1981)는 요크셔 품종 1산차 산자수는

10.5두로 보고하였고, Su 등(2007)은 13.1두라고 보고하였다. 요크셔 품종에서

Bereskin과 Frobish(1981)는 1산차에서 10.5두로 보고하였고, Tummaruka 등(2001)은

1산차에서 11.7두, 2산차에서 10.7두로 보고하였다. Arango와 Misztal(2005)는

요크셔 품종 47,454복을 분석한 결과 복당 산자수가 11.4두로 보고하였고,

Damgaard 등(2003)은 11.2두, Serenius 등(2004)은 경산돈에서 10.7두로 보고하였다

3) 두록 품종의 복당 산자수

다수의 연구에서 두록 품종의 복당 산자수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보다

다소 적은 8.1∼11.7두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었다.

상과 안(1984)이 11.7두라고 보고하였으며, 이 등(1987)은 8.3두로 두록 품종의

산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등(1983)은 9.7두 라고 보고하였으며,

박 등(1979)은 8.7두 라고 보고하였다. 또 정과 박(1979)의 보고에서 두록 품종의

산자수는 8.1두라고 하였으며, 정(1982)은 8.8두, 백(1983)은 산자수가 8.8두라고

보고하였다. Bereskin 등(1981)은 8.6두, Young(1976)은 두록 품종이 9.4두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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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등(1985)은 두록 품종에서 복당 산자수가 8.3두,

나(1988)는 8.1두라고 보고하였다. 김 등(1988)은 두록 품종의 산자수가 9.8두로

랜드레이스와 요크셔 품종에 비해 복당 산자수가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4) 모돈 산차와 복당산자수

일반적으로 모든 품종에서 모돈의 산차가 진행될수록 복당 산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Korkman, 1947; Lastey, 1957; Kenenedy와 Moxley,

1978). 초산차를 시작으로 복당 산자수는 점차 증가하다가 4산차부터 7산차에

이르러서 최대의 복당 산자수를 나타내며, 그 후 8산차 이후부터는 복당 산자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으로 보고되고 있다(Keith, 1930; Lush와 Molln, 1942;

Lush와 Molln, 1942; Lasley, 1957; 김 등, 1983; 한 등, 1979).

Roehe과 Kenned(1995)는 1977년부터 1992년까지 분만자료를 분석한 1산차

5,563복에서 9.1두, 2산차 5,173두에서 9.5로 보고하였다. 정과 박(1979)은 2산차에

서 8.8두로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Roehe(1995)는 1∼4산 평균 산자수 각각 9.5,

9.9, 10.6, 11.0두로 보고하였고, 이(1985)는 1산차와 9산차에서의 산자수가 각각

8.9두, 8.5두로 가장 적었고, 6산차와 7산차에서 각각 11.1두, 11.0두로 산자수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박 등(1989)은 순종일 경우 1산차 복당 산자수가

8.6두, 2산차일 때 9.0두, 3∼6산차일 때 9.5두, 7∼8산차일 때 9.3두, 9산차일 때

8.8두라고 보고하였고, 3∼6산차가 모든 산차 중 산자수가 가장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연(2001)은 복당 산자수가 5산차에서 11.9두로 높았고, 초산에서

10.2두로 가장 적었으며 , 2산차부터 5산까지는 점차 증가한 후 6산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8산차 이상은 급격히 감소하여 10.8두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정 등(2008)은 총 산자수가 4산차에서 11.8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산차 이후 산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품종간 산차별 비교에서 나 등(1988)의 보고에 의하면, 4산차에서 랜드레이스

품종의 산자수가 10.2두, 두록 품종이 8.6두로 가장 많았으며, 요크셔 품종은

2산차에서 8.3두라고 하였다. 나 등(1988)은 1산차에서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품종의 복당 산자수가 각각 8.6, 7.4, 7.7두로 초산에서 가장 적은 산자수를



- 12 -

기록하였으며, 5산차 이후로는 산차가 증가함에 따라 산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1산차에서 9.1두, 2산차에서 9.7두,

3산차에서 10.6두로 랜드레이스와 두록 품종 모두 1산차의 기록이 가장 낮았으며,

3산차 기록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Irgang 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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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제형질과 능력

돼지의 산육능력을 지배하는 주요 경제형질로는 90㎏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율, 정육율,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형질도

품종, 성별, 계절 등의 환경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검정방법,

측정방법에 따라서도 편차가 고려되고 있었다. 이들 주요 경제형질들에 대한

연구보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ereskin(1987)은 수퇘지에서 90㎏ 도달일령이 146.5일이었고, 암퇘지에서

152.1일로 수퇘지가 암퇘지보다 빨리 성장하였다고 보고하였다. Johnson과

Nugent(2003)는 1992년에서 1999년도의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및 햄프셔

품종의 등지방두께가 각각 1.71, 1.66, 1.82 및 1.50㎝로 보고하였으며, 등심단면적은

각각 39.6, 40.9, 39.6 및 41.9㎠라고 보고했다. Suzuki 등(2005)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1,642두의 두록 품종에서 등지방두께 2.37㎝로 보고하였다.

Van Diepen과 Kennedy(1989)은 3,513두의 검정소 검정 수컷과 13,760두의 농장검정된

수컷 및 28,204두의 농장 검정된 암컷의 90kg도달일령을 조사한 결과 각각 155.0,

159.6 및 167.2일 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Bereskin(1987)은 수퇘지와 암퇘지의

등지방두께가 각각 2.5 및 2.8㎝로서 수퇘지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하였다.

도체율, 정육율, 신선육의 비율에서는 Gresham 등(1994)은 실용 수퇘지에

대하여 B-mode 초음파 예측치와 도축한 실측치의 비교로 돼지의 도체성분을

예측하는 연구에서 2회에 걸친 측정치 평균이 신선육율에 있어 57.5, 56.7%이었다고

보고하였고, Smith 등(1992)은 실용 돼지그룹 수퇘지를 91, 104.5 및 118kg 체중의

변화에 따른 B-mode 초음파 측정치를 예측하는 연구에서 각 체중별 정육율은

각각 53.6, 52.2 및 51.6%이었고, ALOKA 210DX로 측정한 정육율은 각각

55.7, 53.9 및 52,8%이었다고 보고하였다. Martel 등(1988)은 암퇘지와 거세돈의

정육율이 각각 51.5, 47.6%라고 보고하였다. 2003년 박은 암퇘지와 수퇘지의 정

육율이 각각 56.4, 56.8%라고 보고하였다.

출생계절과 성장관계에서는 백(1995)의 보고에 의하면 3품종(요크셔, 두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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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레이스)에 대해서는 봄과 여름에 출생한 검정돼지보다 가을과 겨울에 출생한

검정돼지의 성장이 빠른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최와 이(2001)의 연구에서도

평균 등지방두께의 경우 11∼1월에 출생한 돼지의 등지방두께가 얇았고, 6∼8월에

출생한 돼지가 두꺼운 등지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1989)은 2∼4월에

출생한 돼지의 등지방두께가 가장 얇았고, 10월에 출생한 돼지가 가장 두꺼웠다고

보고하였다. 나 등(1998)은 공인 제2종돈 능력검정소에서 검정된 3품종(요크셔,

두록, 랜드레이스)의 출생계절 효과에서 가을에 출생한 돼지가 사료효율을 제외한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에 대해 전 형질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에서는 봄에 출생한 돼지가 우수하였고, 일당증체량,

사료효율, 90kg 도달일령에서는 겨울에 출생한 돼지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당증체량에 있어서 최와 이(2001)는 6∼7월에 출생한 돼지와 12월에 출생한

돼지의 증체율이 우수하며 3-4월에 출생한 돼지의 증체율이 불량하다고 보고하였다.

90kg 도달일령에 있어서 최와 이(2001)는 7월과 12월에 출생한 돼지가 각각

147.7일 및 147.3일로 3월과 4월에 출생한 돼지의 149.5일 및 149.4일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박(1993)은 검정종료 월의 효과에 대해서 90kg 도달일령은 6∼8월이 가장

짧았고, 1∼2월이 가장 길었으며, 일당증체량은 8월이 가장 우수하고 2월이 가장

불량하였고, 등지방두께는 3월이 가장 얇았으며 8월이 가장 두꺼웠다고 보고하였으며

선발지수는 8월이 가장 우수했고 2월이 가장 불량했다고 보고하였다. 검정종료

년도에 있어서 박(1993) 은 검정종료 년도간 차이가 90kg 도달일령에 대해서

요크셔 및 전체 검정돼지에 대해서는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에 대해서는 각 품종 및 전체

검정돼지에서 모두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서(1990)는 두록, 햄프셔,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에서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에

대하여 검정종료 년도가 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서(1996)는 검정개시 체중이 1kg 증가함에 따라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 및

등지방두께는 각각 0.6g, -0.3일 및 0.002㎝씩 변화하였으며, 검정종료 체중이

1kg 증가함에 따라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 및 등지방두께가 각각 10.46g,

-0.97일 및 0.011㎝씩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박(2003)은 검정개시 체중이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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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는 각각 1.79g, -0.32일,

-0.001㎝씩 변화하였으며, 검정종료 체중이 1kg 증가함에 따라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가 각각 7.9g, -0.7일, -0.004㎝씩 변화하였으나, 검정개

시 체중과 검정종료 체중은 정육율에서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2006)의 보고에 의하면 90kg 도달일령이 수퇘지와 암퇘지에서 각각

144.7, 151.5일, 일당증체량이 592.6g, 등지방두께는 15.5㎜, 정육율이 55.9%,

선발지수가 100.4로 나타났으며, 형질별 최소자승평균은 암퇘지와 수퇘지에서

각각 90kg 도달일령은 149.5와 153.7일, 일당증체량은 599.4와 584.4g, 등지방두께는

15.9와 13.8㎜, 정육율은 55.5와 57.0%, 선발지수는 102.1와 91.6으로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을 제외한 다른 형질에서 암퇘지가 수퇘지보다 우수하였다. 또한, 출생계절의

효과에서 90kg 도달일령과 일당증체량은 겨울이 각각 149.7일, 599.9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는 가을이 14.7㎜로 가장 얇게 나타났다. 정육율과

선발지수는 봄이 각각 56.6%,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 등(2003)에 의하면 각 형질의 평균 능력은 최소자승평균을 기준으로

일당증체량 959.9g, 90kg 도달일령 138.4일, 등지방두께 1.41㎝ 및 정육율 56.7%로

나타났으며, 품종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당증체량과 90kg 도달일령은

두록에서 966.4g, 137.1일로 가장 우수하였고, 요크셔에서 938.8g, 140.06일로

가장 불량하였으며, 등지방두께는 랜드레이스에서 1.4㎝ 내외로 가장 우수하고,

두록에서 1.6㎝ 내외로 가장 불량하였다. 김(2009)의 보고에는 두록 품종의

경제형질인 100kg 도달일령은 156.1일, 등지방두께 16.57㎜, 160일령 종료시

체중은 106.5kg, 일당증체량은 0.87kg로 랜드레이스, 요크셔보다 우수하였고,

등지방두께는 랜드레이스 1산차에서 16.0, 요크셔 1산차에서 16.9, 두록은

2산차에서 17.5㎜로 저산차 모돈에서 생산된 개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박(1995)는 랜드레이스 품종 90kg 도달일령 151.3일이라고 보고하였고, 백 등

(1995)이 보고한 자료에는 요크셔, 두록 및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90kg 도달일령이

각각 142.5일, 139.3일 및 140.7일로 나타나고 있다. Song(2002)은 요크셔품종

16,202두에서 일당증체량을 확인한 결과 595.9g 이였고, Kang(2007)은 종돈장에서

농장 검정된 요크셔종 및 두록종 876두의 일당증체량이 590.6g으로 다소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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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보이고 있다. 나 등(1998)은 요크셔, 두록 및 랜드레이스 품종의 90kg

도달일령에 대한 최소자승평균 및 표준오차가 각각 145.2일, 142.2일 및 142.5일로

보고하였으며, 최 등(2001)은 요크셔, 두록 및 랜드레이스 품종에 대한 90kg

도달일령에 대한 최소자승평균 및 표준오차가 146.1일 내외로 보고한 바 있다.

백(1995)은 봄에 등지방두께, 일당증체량, 90kg 도달일령이 각각 1.55㎝, 830.2g,

146.3일, 여름에 각각 1.60㎝, 892.6g, 142.3일, 가을에 각각 1.53㎝, 936.9g, 136.4일,

겨울에 각각 1.59㎝, 926.1g, 138.3일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설(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돼지의 주요 경제형질의 평균치는 90kg 도달일령은 151.2일, 일당증체량은

596.7g, 등지방두께는 14.8㎜, 등심단면적은 46.1㎠, 정육율은 56.7%이었으며 ,

90kg 도달일령에서 암퇘지가 152.1일, 수퇘지가 141.3일, 일당증체량이

암퇘지가 591.6g, 수퇘지가 635.8g로 수퇘지가 암퇘지에 비해 우수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겨울에 태어난 개체의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이 각각 148.9일,

607.3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봄에 태어난 개체가 157.7일, 591.5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검정종료 계절의 효과는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에서

여름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가을이 가장 불량하게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가을이 가장 불량하게 나타났다. 백(1995)은 수컷과 암컷에서 등지방두께가

각각 1.53, 1.60㎝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 오(2005)는 12.5, 14.4㎜이었다고

보고하였고, 최(2006)는 수컷과 암컷에서 등지방두께가 각각 11.4, 13.0㎜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보고된 경제능력들을 요약해보면 90kg 도달일령은 품종과 성별에 차이가

있었으며, 외국의 연구보고에서는 146.5∼167.2일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37.1∼153.7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었다. 등지방두께는 또한 품종과

성별에 차이가 있으며, 외국의 보고에서는 1.5∼2.8㎝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1.4∼16.9㎜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었다. 등심단면적은 외국에서 39.6

∼41.9㎠의 범위로 보고되고 있었고, 초음파에 의한 정육율은 외국에서는 47.6∼

57.5%, 국내연구에서는 55.5∼57.0%로 보고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경제형질에 대한 품종과 성별의 영향은 물론, 출생계절의

영향을 유의적으로 보고하고 있었으며, 기타 어미 산차의 영향과 검정종료계절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 17 -

III. 품종 및 계절이 수퇘지 정액품질에 미치는 영향

1.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enotypic

variability of the semen ejaculate volume and sperm motility in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breeds and the effects of breed and seasonal

variations. A total of 5,214 records for the semen quality data from LPA, Jeju

Province were obtained and analysed using GLM procedure in SAS statistical

package. A general linear model used in this analysis included two fixed

effects of the month of year and breed, and one random error term.

The results obtained in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All the fixed effects, breed and season on the semen quality included in

the statistical model were significant (p〈0.01).

2)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month on the semen

quality were 250.1∼314.1ml for volume of semen, 260.1∼337.7×106/ml for

sperm concentration, 78,031.7∼86,484.9×106 for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and 83.6∼92.2% for motility. The volume of semen were the

highest amount in winter and the least amount in summer, and their

difference of least squares means was significant (p〈0.01).

3)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breed on the semen

quality were 270.4∼305.9ml for volume of semen, 266.2∼299.7×106/ml for

sperm concentration, 71,238.6∼90,153.6×106 for number of sperm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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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culate and 86.7∼91.0% for motility. For the volume of semen,

Landrace breed produces the highest amount of 305.9ml and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any other breed, Berkshire, Duroc or

Yorkshire shows significancy (p〈0.01).

4) The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raits of semen quality

were -011 between volume of semen and sperm concentration, 0.57

between volume of semen and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0.71

between sperm concentration and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0.38

between sperm concentration and motility, 0.25 between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and motility and -0.06 between volume of semen

and mo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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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동경 126 ° 32', 북위 33 ° 22'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수행하였다. 정액채취 종모돈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인공수정센터에서 사육한 종모돈을 사용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정액채취에

이용된 종모돈은 총 234마리이며, 품종별로는 랜드레이스 49, 요크셔 51, 두록 99,

버크셔 35마리이다.

종모돈은 미국, 캐나다 및 자체 후보돈에서 선발 입식하였으며, 선발기준은

체중 90㎏ 보정기준으로 일당증체량 1,000g 이상, 등지방두께 14㎜ 이하이다.

1세에서 2세의 어린 수퇘지를 정액채취에 사용하였으며, 정액채취 초기에 정액

성상이 불량한 개체는 조기 도태하여 정액채취에서 제외되었다. 정액채취 개시일령은

8개월령 전후에 실시하였고, 연중 종모돈 갱신율은 40% 이상을 유지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정액생산을 가능케 했다.

1) 종모돈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수퇘지는 종모돈사에서 개체별 마리 당 10㎡의 돈방에서 사육되었고, 돈방구조는

콘크리트와 콘슬랏 바닥과 파이프 구조물로 벽체를 구성하고 있다. 급수시설은

개체별 급수가 무제한 가능하도록 돈방 내부 사료 급이통에 니플이 장착되어

있다. 사료는 제주축산진흥원 사료급여 기준에 의하여 급여했다.

종모돈사는 평균 15±1℃(평균 최저 5.7℃ , 최고 26.8℃)를 유지했으며 ,

상대습도는 69%(최소 64%, 최대 78%)이다. 돈사 내부의 공기 순환 수준은

여름 0.20m/sec , 겨울 0.15m/sec로 관리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온도(℃), 습도(%), 이슬점(℃), 풍속(km/h)과 돌풍 풍속(km/h)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청 자료를 이용하였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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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asonal variations of environmental temperature and wind speed

from March 2013 to Februar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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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액 채취 및 수집

종모돈의 사정횟수는 총 5,214회이며 , 품종별로는 랜드레이스 788회 ,

요크셔 768회, 두록 2,941회, 버크셔 717회로서 종모돈 마리당 평균 사정횟수는

1,303회이다.

정액은 모든 품종 및 계절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대에 수집하였다. 정액 채취는

의빈대에 승가시켜 맨손채취법(수압법)으로 하였으며, 정액 교질물은 채취과정에서

버리고 원정액만 500ml 채취컵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정액채취 후 정자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희석과정에서 활력저하로 인한 인공수정 부적합 정액에 대한

자료는 기록에서 제외하였다. 정액이나 소변이 섞인 노란색 정액은 채취하지 않고

폐기하였다. 또한 정액 채취시 1회용 수술장갑과 멸균거즈를 사용하여 오염물

유입을 최소화 하였다.

정액채취 후 정액제조실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여 정액성상 검사를 실시하였고,

교질물은 멸균거즈를 이용해 제거했다. 정액채취실은 수퇘지와 채취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용 매트가 깔려 있고, 의빈대는 채취실에 1개씩

배치했다. 의빈대는 암퇘지의 체형을 모방한 금속제로 되어 있으며, 규격은 길이

100㎝, 높이 50㎝, 폭 25㎝이다. 의빈대 높이는 정액 채취 수퇘지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액채취 전 10분 이상 수퇘지는 성적충동을 유발하도록 지속적인 마사지를

실시했다. 수집 후 분석을 위해 정액량(ml)은 눈금 실린더로 측정하였다. 정액

희석액으로 Suidil green을 사용하였다. 사정 당 정액량(ml), 정자수(×109), 정자

농도(×106/ml)와 정자활력(TM, %)에 대해서 품종별, 계절별로 분석하였다.

채취한 정액은 FSA2011(Medical Supply Co., Ltd., Seoul, S. Korea)에 의해

분석되었다. 1회 사정 당 정자의 수는 수집된 정액량과 정액의 정자농도에

기초하여 계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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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정액량, 정자농도, 총 정자수, 정자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월별, 품종, 품종내 종모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Yijkl = μ + MONi + BDj + IDjk + eijkl

여기서,

Yijkl : i번째 월의 j번째 품종의 k번째 개체의 l번째 측정치

μ    : 공통평균

MONi : i번째 월의 효과(i = 1, 2,...,12)

BDj : j번째 품종의 효과(m = 1, 2, 3, 4)

IDjk : j번째 품종내 k번째 종모돈의 효과

eijkl : 임의 오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형모형(Linear Model)은 SAS(9.1.3)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GLM(Generalized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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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통계모델에 대한 분산분석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의 정액량, 정자농도,

총 정자수, 정자활력에 대한 월별, 품종, 품종내 종모돈별 분산분석표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Table 1-1에 표시한 각 요인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보면 정액량, 정자농도,

총 정자수, 정자활력에 대해 월별, 품종, 품종내 종모돈의 효과는 고도의 유의성

(p＜0.01)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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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statistical model of semen quality.

Source DF

F-Value

Volume of

semen(ml)

Sperm

concentration

(×106/ml)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109)

Motility

(TM,%)

Model 369 16.72** 11.86** 14.25** 8.11**

Month 11 46.48** 45.99** 3.58** 35.03**

Breed 3 20.17** 16.01** 33.07** 19.10**

Sire 355 16.01** 10.41** 13.51** 6.7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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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의 효과에 따른 정액성상 비교

월의 효과에 따른 정액량, 정자농도, 총 정자수, 정자 활력의 차이는 표 1-2에

나타났다. 정액량은 겨울(12월 314.1ml, 1월 312.3ml, 296.9ml)이 가장 높았으며,

가을, 봄, 여름 순으로 감소하였다(p＜0.01). 월별로는 12월 314.1ml로 가장

많았으며, 6월이 250.1ml로 64ml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액량은 1∼6월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었다가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kunowska 등(2013)은 가을에서 겨울이 정액량이 가장 많고 여름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였고, Wolf 등(2009)은 10∼12월에 정액량이 가장 많았으며, 3∼4월에

가장 적은 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Jeon 등(2000)은 겨울철이 228.6ml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은 정액량을 보이고 있다. 월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정액량은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농도는 봄(3월 294.7×106/ml, 4월 307.1×106/ml, 5월 337.7×106/ml)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5월이

337.7×106/ml로 가장 높았고, 1월이 260.1×106/ml로 가장 낮았다. 정자농도는

전반적으로 1∼5월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6∼12월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Kim(2000)은 두록 품종에서 봄에 농후정액 농도가 3.6×106/ml이고,

요크셔 품종에서 4.5×106/ml로 정자농도가 봄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Wolf 등

(2009)은 겨울에서 이른 봄에 정자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름에서 초가을에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자농도는 여름철 무더위에 의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가을철에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Jeon 등, 2000), 일조시간의 차이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kunowska 등, 2013).

1회 사정 당 총 정자수는 5월에 86,484.9×109로 가장 많았으며, 8월에

78,031.7×1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름과 겨울은 정자수가

많고, 가을과 봄은 적게 나타났다.

정자활력은 83.6∼92.2%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종모돈 정액채취 과정에서 정액성상이 불량하거나, 활력이

지나치게 낮은 정액, 이물질이 포함된 정액을 폐기해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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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80% 이상의 높은 활력을 보이고 있다.

Savic 등(2013)은 2∼3월에 정자활력이 가장 높고 9∼10월에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Wolf 등(2009)은 1∼6월에서 평균보다 높은 정자활력을 보이고

7∼12월에서 평균보다 낮은 활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정자활력은 겨울에 90%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정자활력 측정 방법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 객관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7 -

Table 1-2.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month.

Trait
Volume of

semen(ml)

Sperm

concentration

(×106/ml)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109)

Motility

(TM,%)
Month

1
312.3

±3.7

260.1

±4.7

82522.4

±1630.5

91.2

±0.5

2
296.9

±3.7

266.6

±4.7

79984.4

±1631.6

89.9

±0.5

3
269.1

±3.5

294.7

±4.4

79012.4

±1537.0

83.6

±0.4

4
268.0

±3.3

307.1

±4.2

82208.3

±1464.9

85.5

±0.4

5
252.4

±3.2

337.7

±4.1

86484.9

±1416.0

89.3

±0.4

6
250.1

±3.2

332.8

±4.1

84040.5

±1409.7

89.9

±0.4

7
254.3

±3.1

323.2

±4.0

83648.6

±1379.3

90.6

±0.4

8
280.1

±3.5

276.2

±4.5

78031.7

±1558.2

86.8

±0.4

9
288.1

±3.6

268.2

±4.6

78770.3

±1607.5

88.1

±0.4

10
301.0

±3.7

274.9

±4.8

83155.9

±1645.6

89.1

±0.5

11
306.0

±3.9

267.6

±5.0

82224.4

±1730.9

90.4

±0.5

12
314.1

±3.8

260.5

±4.8

81848.7

±1676.1

92.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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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종이 정액품질에 미치는 영향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이 정액량, 정자농도, 총 정자수,

정자 활력에 대한 측정 결과는 표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액량은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305.91ml로 가장 많으며, 다른 품종과 고도의

유의차(p＜0.01)를 보이고 있다. 버크셔 271.2ml, 두록 270.4ml 및 요크셔 283.4ml의

정액량을 보이고 있으나 버크셔와 두록 품종 간에는 유의차가 없다(p＞0.05).

Savic 등(2013)이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정액량이 가장 많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한다. Jeon 등(2000)은 랜드레이스에서 266.8ml로 정액량이 가장 많고,

요크셔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두록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자 마다 정액량의

차이는 있으나 랜드레이스 품종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자농도는 버크셔 299.6×106/ml, 랜드레이스 292.2×106/ml, 요크셔 298.5×106/ml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품종간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록 품종의 경우

정자농도가 266.2×106/ml로 다른 품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구

(Kommisrud 등, 2002; Savic 등, 2013)에서 보고된 내용과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수정용 종모돈이 일당증체량과 등지방두께의 산육능력만을

고려하여 선발해서 정액을 채취했기 때문에 종모돈 개체 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추정된다.

1회 사정 당 총 정자수는 랜드레이스 품종이 90,153.5×109개로 가장 많고 두록

품종이 71,238.6×109개로 가장 적었다. 버크셔와 요크셔는 각각 84,492.3×109개,

83,426.4×109개로 나타났으며, 유의차는 없었다(p＞0.05).

정자활력은 86.6∼91.0%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요크셔 품종에서 91.0%로 가장

활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Savic 등(2013)은 요크셔에서 85.0%로 가장 활력이

높았으며, 다음은 랜드레이스, 두록 순이었다. Wolf 등(2009)은 요크셔 품종이

두록 품종보다 활력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와 반대로 Kunowska 등(2011)은 두록,

요크셔 및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활력이 각각 79.34%, 79.15% 및 77.58%로 근소한

차이지만 두록이 가장 높은 활력을 보이고 있다.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정자활력에 대한 품종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인공수정에

적합한 수준의 높은 정자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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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breed.

Trait

Volume of

semen(ml)

Sperm

concentration

(×10
6
/ml)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

(×109)

Motility

(TM,%)

Breed

Berkshire
271.26a

±4.70

299.65a

±6.00

82492.39a

±2056.59

89.69ab

±0.63

Duroc
270.40a

±2.55

266.24b

±3.26

71238.60b

±1117.43

86.65c

±0.34

Landrace
305.91b

±4.01

292.28a

±5.12

90153.57c

±1755.10

88.37b

±0.54

Yorkshire
283.49a

±3.77

298.54a

±4.81

83426.46a

±1650.00

91.00a

±0.50

a,b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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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액 형질들간의 단순상관

Table 1-4에는 정액품질과 관련된 각 형질들간의 단순 상관계수를 표시하였다.

정자농도와 정액량간의 상관계수는 -0.11로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총 정자수와 정액량 및 정자농도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57, 0.71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총 정자수는 인공수정용 정액제조시 생산물량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인공수정용 종모돈 선발시 형질들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자활력과 정자농도 및 총 정자수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38, 0.25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자활력과 정액량간의 상관계수는 -0.06으로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두 형질간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 35 -

Table 1-4.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traits of semen quality.

Trait
Volume of

semen(ml)

Sperm

concentration

(×10
6
/ml)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10
9
)

Sperm

concentration

(×106/ml)

-0.11

p＜0.01

Number of

sperms per

ejaculate(×109)

0.57

p＜0.01

0.71

p＜0.01

Motility(TM,%)
-0.06

p＜0.01

0.38

p＜0.01

0.25

p＜0.01

p, prob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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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본 연구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

돼지 인공수정센터에서 사육 중인 종모돈의 정액을 채취하여 품종(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계절의 정액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정액성상은 정액량, 정자농도, 총 정자수, 정자활력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액량은 겨울(12월 314.1ml, 1월 312.3ml, 296.9ml)이 가장 높았으며, 가을,

봄 , 여름 순으로 감소하였다(p＜0.01). 월별로는 12월 314.1ml로 가장

많았으며, 6월이 250.1ml로 64ml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액량은 1∼6월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었다가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자농도는 봄(3월 294.7×106/ml, 4월 307.1×106/ml, 5월

337.7×106/ml)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5월이 337.7×106/ml로 가장 높았고, 1월이 260.1×106/ml로 가장

낮았다. 1회 사정 당 총 정자수는 5월에 86,484.9×109로 가장 많았으며, 8월에

78,031.7×1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자활력은 83.6∼92.2%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계절에 관계없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2) 정액량은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305.91ml로 가장 많으며, 다른 품종과

유의차(p＜0.01)를 보이고 있다. 버크셔 271.2ml, 두록 270.4ml 및 요크셔

283.4ml의 정액량을 보이고 있으나 버크셔와 두록 품종 간에는 유의차가

없다(p＞0.05). 정자농도는 버크셔 299.6×106/ml, 랜드레이스 292.2×106/ml,

요크셔 298.5×106/ml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품종간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록 품종의 경우 정자농도가 266.2×106/ml로 다른 품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회 사정 당 총 정자수는 랜드레이스 품종이

90,153.5×109개로 가장 많고 두록 품종이 71,238.6×109개로 가장 적었다.

버크셔와 요크셔 품종은 각각 84,492.3×109개, 83,426.4×109개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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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차는 없었다(p＞0.05). 정자활력은 86.6∼91.0%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요크셔 품종에서 91.0%로 가장 활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정자농도와 정액량간의 상관계수는 -0.11로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총 정자수와 정액량 및 정자농도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57, 0.71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정자활력과 정자농도 및 총 정자수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38, 0.25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자활력과

정액량간의 상관계수는 -0.06으로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두 형질간의 영향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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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모돈에서 계절, 산차,

품종이 복당 산자수에 미치는 영향

1. ABSTRACT

To estimate the effect of breed, season and parity on the litter size, Data

for the litter size were collected on 14,778 farrowings from 2,252 sows of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breeds between 2000 and 2014 at

the LPA, Jeju Province.

The pig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four seasons); Spring

(March-May), Summer (June-August), Autumn (September-November) and

Winter (December-February). The statistical model for the litter size

included four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parity, breed, and one random effect

of sow within breed, and a random error term. The analysis of variance

using GLM procedure, SAS, was used to test these effects on the litter size.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ll four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parity, breed on the litter size of

sows were significant (p〈0.01).

2) The range of estimates for the effect of year on the litter size

were 9.4∼11.3 piglets. The litter size was the highest in 2010 but the

lowest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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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season on the litter size

were 10.4 in Spring, 10.7 in Summer, 10.1 in Autumn and 10.3 in

Winter. The litter siz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utumn

and Winter (p〉0.05).

4) The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breed on the litter size

were 8.9 in Berkshire, 9.9 in Duroc, 11.4 in Landrace and 11.3 in

Yorkshire. The litter size was the highest in Landrace, but Berkshire

breed showed the lowest value compared to other breeds.

5)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parity on the litter

size were 9.3∼11.3 piglets from first through tenth parity. The litter size

increased from first through fourth parity but decreased from fifth

through tenth p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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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북위 33°22’, 동경 126°32’, 해발 500m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실시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을 10산차까지 14,778두(버크셔 209, 두록 3,068, 랜드레이스 5,069,

요크셔 6,432)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모돈은 분만일을 기준으로

계절별 네 그룹으로 나누었다.: 봄(3월, 4월, 5월), 여름(6월, 7월, 8월), 가을(9월,

10월, 11월), 겨울(12월, 1월, 2월). 또한, 각 그룹을 품종, 산차, 계절로 분류하였으며,

미경산돈의 첫 교배는 8개월령에 수행되었다.

수정 후 모돈은 종부사 스톨에서 사육되었다가 4∼5주경 임신진단을 실시한

후 임신돈과 공태돈을 분리한다. 임신 확인된 모돈은 분만 1∼2주전 분만돈사로

이동하여 사양관리 한다. 사료는 제주축산진흥원 사양관리 기준에 의해서 급여했다.

종부사 사육기간은 임신돈사료를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5시) 3.5kg를 개체별로

습식 먹이통을 이용하여 자동급여하고, 분만사 사육기간은 포유돈사료를 종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하였으며, 급여량은 분만예정일 하루 전까지 모돈 개체별로

체형 및 건강상태에 따라 조절 급여했다.

임신 후기에는 분만 전까지 2주간 난산예방을 위하여 사료를 매일 줄여서

급여하고 물은 충분히 공급하였다. 포유 중인 모돈은 물과 사료를 무제한으로

공급하였다. 모돈과 자돈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축산진흥원 종돈장 방역프로그램에

의해 전 개체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1) 발정확인 및 인공수정

발정중인 모돈들은 아침, 저녁으로 수퇘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인공수정에

이용된 정액량과 농도는 희석정액 3.5×109/100ml이다. 정액희석제는 Suidil green이

사용되었다. 모돈들은 신선정액 또는 15ºC에서 보관 정액(48시간 이내)을 이용하여

수정되었다. 저장된 정액의 경우, 수정 전에 정액의 온도를 35ºC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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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은 1차 수정 24시간 후 2차 인공수정하였다. 인공수정 후 28일에서 35일 사이에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이용하여 임신진단을 하였으며, 발정 확인은 1일 2회

(오전, 오후) 발정확인용 종모돈을 이용하여 모돈과 접촉을 통하여 승가 및 교미

허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농장 검정한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의

자료를 이용하여 복당 산자수에 대한 연도, 계절,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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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도, 계절,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Yijklmn = μ + YRi + SEAj + PTk + BDl + DAMlm + eijklmn

여기서,

Yijklmn : i번째 연도의 j번째 검정종료 계절의 k번째 산차의 l번째 품종의 m번째

모돈의 n번째 기록 측정치

μ      : 공통평균

YRi : i번째 연도의 효과(i = 1, 2,...,15)

SEAj : j번째 검정종료계절의 효과(j = 1, 2, 3, 4)

PTk : k번째 산차의 효과(k = 1, 2,...,10)

BDl : l번째 품종의 효과(m = 1, 2, 3, 4)

DAMlm : l번째 품종내 m번째 모돈의 효과

eijklmn : 임의 오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형모형(Linear Model)은 SAS(9.1.3)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GLM(Generalized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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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복당 산자수의 통계모델에 대한 분산분석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의 번식형질인 복당

산자수에 대한 출생년도, 계절,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별 분산분석표를 Table

2-1에 제시하였다.

Table 2-1에 표시한 각 요인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보면 모돈의 복당

산자수에 대해 출생년도, 계절,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의 효과는 고도의 유의성

(p＜0.01)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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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statistical model of litter size.

Source DF
Sum of

Squares

Mean

Square
F Value Pr＞F

Model 2,277 71699.62 31.49 5.84 ＜0.01

errors 12,500 67388.82 5.40

Corrected

Total
14,777 139088.44

Year 14 1199.88 85.71 15.90 ＜0.01

Seasons 3 365.43 121.81 22.59 ＜0.01

Parity 9 2356.86 261.87 48.58 ＜0.01

Breeds 3 1671.05 557.02 103.32 ＜0.01

Dam(BD) 2248 60442.25 26.89 4.99 ＜0.01

*R
2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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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생년도, 계절, 산차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생년도의 효과

Table 2-2는 모돈의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년도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복당 산자수는 9.4∼11.3두의 범위로 1.9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11.3두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 9.4두로 가장

낮은 복당 산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 등(2008)은 1999년에 복당 산자수가 11.4두,

2003년에 11.0두로 본 연구 결과보다 복당 산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김 등(1988)은 1979년에 9.7두, 1985년에 10.2두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출생년도에 따라 모돈의 복당 산자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사육 관리되고 있는 종돈이 매해 외국에서 수입해서 번식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된 종돈의 능력에 따라 년도별 결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종돈 구입시 산육형질(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등)과 번식형질(복당 산자수,

이유두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돈 사양관리자의

인공수정 기술 수준은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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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year on

the litter size.

Year LSM SE

2000 9.83 0.52

2001 10.45 0.45

2002 9.95 0.40

2003 9.87 0.36

2004 9.80 0.31

2005 10.92 0.26

2006 10.27 0.22

2007 11.12 0.18

2008 10.82 0.15

2009 10.85 0.15

2010 11.37 0.16

2011 10.67 0.27

2012 9.90 0.29

2013 9.48 0.37

2014 10.32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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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계절의 효과

Table 2-3는 모돈의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계절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계절별 복당 산자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44, 10.66, 10.14, 10.26두로

나타내고 있으나 가을과 겨울의 복당 산자수는 유의차 없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여름에 분만한 개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산자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봄에 인공수정된 모돈은 다른 계절에 수정한 개체보다 산자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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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season

on the litter size.

Season LSM SE Pr＞｜t｜

Spring 10.44b 0.14 ＜0.01

Summer 10.66c 0.13 ＜0.01

Autumn 10.14a 0.12 ＜0.01

Winter 10.26a 0.14 ＜0.01

a,b,c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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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종의 효과

Table 2-3는 모돈의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품종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품종별 복당 산자수는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8.88,

9.90, 11.41, 11.32두를 보이고 있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 품종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p＞0.05).

버크셔 품종은 산자수가 8.88두로 다른 품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랜드레이스 품종은 11.41두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랜드레이스

품종의 경우 배 등(1994)은 복당 산자수가 9.22두, 신 등(1984)은 10.97두,

이(1985)는 9.04두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랜드레이스 품종 산자수에

비해 낮았다.

또한, 나(1988)는 9.3두, 이(1981)는 9.3두, 김 등(1988)은 10.2두로 보고한 결과

보다 본 연구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u 등(2007)이 랜드레이스 모돈

9,310복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4.3두보다는 낮았다.

요크셔 품종의 경우 Southwood와 Kennedy(1990)는 9.5두라고 보고하였으며,

Bereskin(1984)은 11.0두이었다고 보고하였다. Bereskin과 Frobish(1981)는

요크셔 품종 1산차 산자수는 10.5두, Su 등(2007)은 13.1두라고 보고한 결과보다

본 연구 결과가 11.32두로 요크셔 품종 복당산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과 안

(1984)은 다른 품종에 비해 요크셔 품종에서 복당 평균 산자수가 12.7두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다른 연구 결과에서 요크셔 품종의 복당 산자수는 8.5∼11.5두

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두록 품종의 경우 김 등(1988)은 두록 품종의 산자수가 9.78두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상과 안(1984)이 11.69두로서 높은 복당 산자수를 보였다.

Bereskin 등(1981)은 8.58두, 정(1982)은 8.77두, 백(1983)은 산자수가 8.82두로

다른 품종에 비해 낮은 산자수를 보고하였고, 김 등(1988)은 두록 품종의 산자수가

9.78두로 랜드레이스와 요크셔 품종에 비해 복당 산자수가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많은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록과 버크셔 품종은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 비해 산육능력(일당증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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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질 등)은 우수하나 번식능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돈육을 생산하기 위한 종돈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랜드레이스와

요크셔 품종은 번식용으로 주로 이용하고, 두록과 버크셔 품종은 산육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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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breed on

the litter size.

Breed LSM SE Pr＞｜t｜

Berkshire 8.88b 0.39 ＜0.01

Duroc 9.90c 0.11 ＜0.01

Landrace 11.41a 0.08 ＜0.01

Yorkshire 11.32a 0.08 ＜0.01

a,b,c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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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차의 효과

Table 2-3는 모돈의 복당 산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산차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산차별 복당 산자수는 4산차에서 11.26두로 가장 높았으며, 10산차에서 9.31두로

가장 낮았다. 1산차에서 4산차까지는 산자수가 9.79두에서 11.26두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5산차부터 10산차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산돈은 발육이

완성되기 전에 임신하여 자돈을 생산하게 되므로 능력이 불량하게 되고, 모돈의

연령이 높아지면 몸체가 노쇠하여 4∼6산차 이후 산차가 경과할 수록 산자수가

떨어진다(박 등, 1995).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3산차 산자수 10.61두로 가장 높고, 1산차는 9.05두로

가장 낮았으며(Irgang 등, 1994), 정 등(2008)은 4산차에서 11.80두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산차 이후 산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나(1988)는 요크셔 품종에서 1산차에서 가장 적은 산자를 기록했으며, 5산 이후로는

산차가 증가함에 따라 산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Irgang 등

(1994)은 두록 품종에서 1산차 가록이 가장 낮았으며, 3산차 가록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다.

산차에 따른 복당 산자수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초산돈은 산자수가 낮고

2산차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산차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돈의

도태시기를 결정할 때 산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돈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7-8산차까지는 번식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체에 따라서는 10산까지

번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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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농장 검정한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을 10산차까지 14,778두의

자료를 이용하여 복당 산자수에 대한 연도, 계절,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 출생년도의 효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복당 산자수는 9.4∼11.3두의 범위로 1.9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 11.3두로 가장 높았으며, 2013년에 9.4두로

가장 낮은 복당 산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축산진흥원에서 사육관리되고

있는 종돈은 매해 외국에서 수입해서 번식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된

종돈의 능력 및 관리자의 인공수정 기술 수준에 따라 연도별 결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출생계절의 효과

계절별 복당 산자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10.4, 10.7, 10.1, 10.3두로

나타내고 있으나 가을과 겨울의 복당 산자수는 유의차 없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여름에 분만한 개체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산자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봄에 인공수정된 모돈은 다른 계절에 수정한

개체보다 산자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품종의 효과

품종별 복당 산자수는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8.9, 9.9, 11.4, 11.3두를 보이고 있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 품종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다(p＞0.05). 버크셔 품종은 산자수가 8.9두로 다른 품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랜드레이스 품종은 11.4두로 가장



- 67 -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두록과 버크셔 품종은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 비해

산육능력(일당증체량, 육질 등)은 우수하나 번식능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4) 산차의 효과

산차별 복당 산자수는 4산차에서 11.26두로 가장 높았으며, 10산차에서

9.3두로 가장 낮았다. 1산차에서 4산차까지는 산자수가 9.8두에서 11.3두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5산차부터 10산차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차에 따른 복당 산자수 관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초산돈은 산자수가

낮고 2산차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산차 이후 감소하고 있다. 모돈의 도태

시기를 결정할 때 산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돈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7∼8산차까지는 번식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체에 따라서는 10산까지

번식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본 연구에서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 대한 복당 산자수는

출생년도, 계절, 산차, 품종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종돈장에서 순종 모돈의 번식능력(복당 산자수)에 대한 활용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계절, 산차, 품종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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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돈집단에서 경제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효과

1. ABSTRACT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swine economic traits of final weight,

eye muscle area, days to 90kg, daily weight gain, backfat thickness, and meat

percentage, the performa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1,734 pigs of Berkshire,

Duroc, Landrace and Yorkshire breeds which were performance-tested at the

LPA, Jeju Province from 2000 to 2014.

The growth performance records of swine breeding stock were analysed

using a statistical model with five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sex, parity,

breed, a random effect of dam, a regression term of litter size, and a random

error term. Analysis of variances using GLM procedure, SAS, were performed

to test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traits.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ll five fixed effects of year, season, sex, parity, breed and a regression

term of litter size wer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growth performance

traits of breeding stock (p〈0.01). Results indicates that these fixed

effects ar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genetic evaluation of breeding

stock.

2) The regregation coefficients for the effect of litter size were estimated

as -0.46g for final weight, 0.05㎠ for eye muscle area, 0.512 days for

days to 90kg, -2.85g for daily weight gain, but for the backfat thickness

and meat percentage there were no significantly of litter size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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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year were 83.1∼

125.0kg for final weight, 27.2∼31.8㎠ for eye muscle area, 536.3∼647.6g

for daily weight gain and 10.3∼13.7㎜ for backfat thickness.

4)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season were 94.3∼

98.9kg for final weight, 28.7∼29.2㎠ for eye muscle area, 585.6∼605.5g

for daily weight gain, 12.2∼12.7㎜ for backfat thickness and 59.0∼

59.4% for meat percentage.

5) The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sex were 94.8kg for final

weight, 29.70㎠ for eye muscle area, 157.8 days for days to 90kg, 577.0g

for daily weight gain, 13.1㎜ for backfat thickness, 58.6% for meat

percentage in female and 99.9kg for final weight, 28.3㎠ for eye muscle

area, 152 days for days to 90kg, 610.0g for daily weight gain, 11.7㎜

for backfat thickness and 59.7% for meat percentage in male.

6)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parity were 90.6∼

101.6kg for final weight, 28.7∼29.3㎠ for eye muscle area, 153.4∼157.4

days for days to 90kg, 578.7∼598.4g for daily weight gain, 12.2∼12.8㎜

for backfat thickness and 58.5∼59.5% for meat percentage.

7) The range of least-squares means for the effect of breed were 84.0∼

103.8kg for final weight, 28.4∼29.7㎠ for eye muscle area, 151.5∼161.5

days for days to 90kg, 553.8∼613.0g for daily weight gain, 11.4∼14.0㎜

for backfat thickness and 57.5∼60.0% for meat percentage.

8) The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while controlling for the performance

testing period were -0.31 between final weight and eye muscle area,

-0.98 between final weight and days to 90kg, 0.31 between eye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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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and days to 90kg, 0.99 between final weight and days to 90kg,

-0.15 between backfat thickness and daily weight gain and -0.69

between backfat thickness and meat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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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한 재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농장 검정된 총 21,734두(버크셔 266, 두록 4,645, 랜드레이스 7,603,

요크셔 9,220),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품종, 검정종료 년도, 월별, 산차별,

성별 두수는 Table 3-1에서 표시한 바와 같다.

제주축산진흥원 종돈장 검정돈사에서 돈형기를 이용하여 개체별 혈통 확인 후

체충을 측정하였다. 모든 검정돈은 오전 10시∼오후 17시에 체중을 측정하였다.

환축으로 분리되어 치료 중인 개체, 건강상 문제(위축돈)나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개체는 측정에서 제외되었고, 건강하고 개체식별이 가능한 검정돈만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등지방두께는 시리얼 초음파 측정기(piglog 105)로 측정하였다. 혈통 등록된

모든 돼지에 대한 농장검정은 개체별로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원의 입회하에

실시되었다.

조사형질은 등지방두께, 일당증체량, 등심단면적, 정육율, 90kg 도달일령 및

종료체중이며, 각 형질들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평균 등지방두께

초음파 측정기 piglog 10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부위는 어깨(제4늑골),

등(최후 늑골), 허리(최후 요추) 3부분의 정중선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5㎝

지점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90kg체중으로 보정하여 계산되었다. 보정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보정된 등지방두께 = 종료 등지방두께 + {(90kg-종료체중) × 종료 등지방두께 ÷

(종료체중-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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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당증체량

검정기간 중의 증체량을 검정일수로 나눈 것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일당증체량 = (종료시 체중 – 개시시 체중) ÷ (종료일령 – 개시일령)

3) 90kg 도달일령

출생시부터 90kg 도달시까지 일령으로서 다음의 보정공식을 이용하였다.

90kg 도달일령 = 측정시 일령 + {(90kg - 측정시 체중) × (측정시 일령 - 38)}

÷ 측정시 체중

4) 정육율

최후 늑골에서 전방 7㎝ 측방 10㎝ 및 최후 척추 전방 10㎝, 측방 7㎝를

piglog 105 초음파 측정기의 A모드로 측정하여 조사한 후 체중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였다.

5) 등심단면적

등심단면적은 piglog 105 초음파 측정기의 A 모드를 사용하여 최후 늑골의

정중선에서 측방 5㎝부위를 특정하였으며, 특정수치는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90kg 체중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90kg - 측정시 체중) × 측정 등심단면적}

÷ (측정시 체중+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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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한 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 등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도, 계절, 성별,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Yijklmno = μ + YRi + SEAj + SEXk + PTl + BDm + DAMmn + b(X0-X‾) + eijklmno

여기서,

Yijklmno : i번째 연도의 j번째 검정종료 계절의 k번째 성의 l번째 산차의 m번째

품종의 n번째 모돈에 속하는 o번째 측정치

μ      : 공통평균

YRi : i번째 연도의 효과(i = 1, 2,...,15)

SEAj : j번째 검정종료계절의 효과(j = 1, 2, 3, 4)

SEXk : k번째 성별의 효과(k = 1, 2)

PTl : l번째 산차의 효과(k = 1, 2,...,10)

BDm : m번째 품종의 효과(m = 1, 2, 3, 4)

DAMmn : m번째 품종내 n번째 모돈의 효과

b : 복당 산자수에 대한 y의 회귀계수

X0 : 복당 산자수

X‾ : 평균 복당 산자수

eijklmno : 임의 오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형모형(Linear Model)은 SAS(9.1.3)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GLM(Generalized Linear Model)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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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Number of records by breed, sex, year of birth, month of birth

and parity.

Breed Year Month Parity Sex

Level n Level n Level n Level n Level n

Berkshire 266 2000 563 1 2,162 1 5,074 Female 15,819

Duroc 4,645 2001 1,501 2 1,545 2 4,650 Male 5,915

Landrace 7,603 2002 1,927 3 1,960 3 4,053

Yorkshire 9,220 2003 1,988 4 2,014 4 2,937

2004 2,342 5 1,554 5 2,113

2005 2,180 6 1,436 6 1,333

2006 2,475 7 1,970 7 799

2007 2,359 8 1,600 8 431

2008 2,023 9 1,646 9 221

2009 1,525 10 2,149 ≥10 123

2010 1,385 11 2,111

2011 196 12 1,587

2012 568

2013 479

2014 223

Total 21,734 21,511 20,147 21,611 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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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통계분석 모델에 모돈의 복당 산자수를 공분산 항목으로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추정된 회귀계수를 Table 3-2에 표시하였다.

검정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석 모형에 설정된 요인들(연도, 계절, 성별, 산차, 품종, 모돈)이 경제형질에

미치는 영향은 고도로 유의하였다(p＜0.01).

복당 산자수에 대한 회귀항도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을 제외하면 유의적으로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모돈의 복당 산자수가 1두 증가함에 따라 검정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은 각각 -0.460g, 0.051㎠, 0.512일, -2.853g씩 변화하였으나,

복당 산자수는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에는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복당 산자수 1두 증가는 검정종료체중 0.460kg 및 일당증체량

2.853g 감소하고, 90kg 도달일령 0.512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모돈의 복당 산자수 증감은 검정종료체중,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복당 산자수 증감에 따른 등심단면적의 변화는 작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종돈은 활용가치에 따라 번식능력과 산육능력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은 번식형질에 대한 능력이 우수한 개체을

선발하고 두록 품종은 산육형질에 대한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한다. 두 형질간의

회귀계수 추정치 결과을 볼 때 특정한 형질에 지나치게 치우친 종돈선발은 다른

경제형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종돈의 유전능력 평가 및

선발을 위해서는 번식형질과 산육형질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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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Regression coefficient for the effect of litter size on the

performance traits

Item Estimate SE t Value p-value

Final weight

(kg)
-0.460 0.037 -12.5 ＜0.01

Eye muscle

area(㎠)
0.051 0.010 5.34 ＜0.01

Days 90kg

(day)
0.512 0.037 13.95 ＜0.01

Body weight

gain(g)
-2.853 0.186 -15.35 ＜0.01

Backfat

thickness

(㎜)

0.005 0.006 0.81 NS

Meat

percentage

(%)

-0.005 0.007 -0.72 NS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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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모델에 대한 분산분석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버크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의 검정성적인

검정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의 6개

형질에 대한 출생년도, 계절, 성, 산차, 품종, 품종내 모돈, 복당 산자수별 분산분석표를

Table 3-3에 표시하였다.

Table 3-3에 표시한 각 요인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를 보면 검정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의 6개 형질에 대해 검정종료

년도, 계절, 성, 품종, 품종내 모돈의 효과는 고도의 유의성(p＜0.01)을 보이고 있다.

등심단면적에 대한 산차의 효과 및 등지방두께, 정육율에 대한 복당 산자수의

효과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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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년도의 효과

Table 3-4에서는 조사된 각 형질의 출생년도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종료체중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83.07∼124.97㎏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10.21, 105.55㎏으로 2012년에 비하면 감소하였으나, 90㎏체중

기준으로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돈 형질(등심단면적,

90㎏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은 검정종료 후 90㎏으로 체중을

보정하여 계산된 수치이므로 종료체중이 90㎏에 근접할수록 조사된 수치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검정종료체중을 현재보다 낮추기 위해서는

산육능력 검정을 10일 이상 일찍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료체중에서 2001년

∼2005년은 83.07∼89.61kg의 범위이고, 2006년 이후는 92.22∼124.97kg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2006년 이전에는 검정종료체중이 90㎏ 이하였으나, 2006년부터 90㎏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종돈의 유전능력 평가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료체중을 최대한 90㎏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심단면적은 2012년도 24.48㎠을 제외하면 27.15∼31.81㎠로 대부분 30㎠ 내외을

나타내고 있으며, 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개량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90kg 도달일령은 2001년에 136.39일로 가장 우수하였고, 2013년에 175.13일로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증체량은 2001년에 647.61g으로 가장 높았고, 2013년에

536.33g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돼지 사육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사육환경 악화에 따른

산육능력 저하로 추정된다. 최근에 돈사 시설이 대부분 철골 및 판넬구조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와 철골이 혼합된 콘슬랏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돼지 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바닥 밑에는 슬러리피트 구조로 되어 있어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돈사 내부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한다. 돼지 사육시설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에 의한 시설물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일반시설물보다 노후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 돼지 능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 노후되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개보수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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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90kg으로 보정된 등지방두께는 2001∼2014년까지 10.26∼13.68㎜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등지방두께는 검정년도 초기보다 후기에 다소 얇아졌으나, 뚜렷한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에서 년도가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은 15년 검정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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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종료 계절의 효과

Table 3-5에서는 조사된 각 형질의 검정종료 계절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검정종료체중은 94.34∼98.90kg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이

가장 높고 여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등심단면적은 28.70∼ 29.17㎠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당증체량은 봄에 605.48g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여름에 585.79g으로 가장 낮은 증체를

보이고 있다. 여름과 가을 간에 유의차는 없었다(p＞0.05). 등지방두께는 12.17∼12.65㎜

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계절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정육율은 58.95∼59.42%의 범위로

모든 계절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당증체량이 봄에 가장 높은 이유는 가을에 분만된 자돈이 검정이 종료되는 시점인

봄에 체중 증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백(1995)은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품종에서

검정시기가 추운계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운계절에 검정되는 것보다 성장률이 빠르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강한 돼지의 생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정육율은 계절 간에 차이가 없어 계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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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season.

Seaso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Trait

Final weight

(kg)

98.56a

±0.59

94.34b

±0.54

97.64c

±0.51

98.96a

±0.58

Eye muscle

area(㎠)

28.70b

±0.15

29.16a

±0.14

29.17a

±0.13

28.94c

±0.15

Days to

90kg(day)

152.36b

±0.58

155.59a

±0.54

156.72c

±0.51

154.90a

±0.58

Daily weight

gain(g)

605.48b

±2.96

585.79a

±2.75

586.77a

±2.57

595.87c

±2.93

Backfat

thickness(㎜)

12.17a

±0.09

12.65b

±0.09

12.30c

±0.08

12.46d

±0.09

Meat

percentage(%)

59.42c

±0.11

58.95a

±0.11

59.14b

±0.10

59.06ab

±0.11

a,b,c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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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의 효과

Table 3-6에서는 조사된 각 형질의 성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이

암컷에서는 각각 94.84kg, 29.70㎠, 157.79일, 576.99g, 13.07㎜, 58.63%를 나타냈다.

수컷에서는 각각 99.91kg, 28.28㎠, 152.00일, 606.96g, 11.72㎜, 59.66%를 나타냈다.

일당증체량은 수컷이 암컷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암컷에 비해 수컷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검정두수가 암컷은 15,819두, 수컷은 5,915두로서

암컷에 비해 수컷이 성장과정에서 불량개체를 많이 도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발강도의 차이와 성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90㎏ 도달일령에서 Bereskin(1987)은 수퇘지 146.5일, 암퇘지 152.1일 로 수퇘지가

암퇘지보다 빨리 성장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정(1989)은 각각 151.2, 166.3일로

수퇘지가 암퇘지보다 우수한 능력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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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sex.

Trait Final

weight

(kg)

Eye

muscle

area

(㎠)

Days to

90kg

(day)

Daily

weight

gain (g)

Backfat

thickness

(㎜)

Meat

percentage

(%)Sex

Female
94.84

±0.54

29.70

±0.14

157.79

±0.53

576.99

±2.70

13.07

±0.08

58.63

±0.10

Male
99.91

±0.54

28.28

±0.14

152.00

±0.54

609.96

±2.73

11.72

±0.09

59.66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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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차의 효과

Table 3-7에서는 조사된 각 형질의 산차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종료체중은 90.6∼101.6kg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1산차에서 가장 높고

10산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차수가 증가할수록 검정종료체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등심단면적은 산차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90kg 도달일령은

1산차에서 157.4일로 가장 높고 9산차에서 153.4일로 가장 낮으나 4.07일의 차이에

불과하다. 일당증체량은 1산차와 10산차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2산차에서

9산차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등지방두께는 10산차에 12.8㎜로 가장 높으나

12.2∼12.8㎜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산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육율은

58.5∼59.5%를 보이고 있다. 각 형질에 대한 산차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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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parity.

Trait Final

weight

(kg)

Eye

muscle

area

(㎠)

Days to

90kg

(day)

Daily

weight

gain (g)

Backfat

thickness

(㎜)

Meat

percentage

(%)Parity

1
101.61

±0.35

28.69

±0.09

157.42

±0.34

589.21

±1.75

12.20

±0.05

59.39

±0.07

2
101.24

±0.36

28.79

±0.09

155.03

±0.36

598.42

±1.80

12.21

±0.06

59.47

±0.07

3
100.50

±0.39

28.83

±0.10

155.52

±0.39

595.63

±1.97

12.26

±0.06

59.44

±0.08

4
99.63

±0.46

28.79

±0.12

154.78

±0.46

597.04

±2.31

12.41

±0.07

59.23

±0.09

5
97.25

±0.54

28.98

±0.14

154.14

±0.54

596.52

±2.72

12.33

±0.08

59.25

±0.10

6
97.35

±0.63

28.99

±0.16

154.79

±0.63

593.91

±3.19

12.36

±0.10

59.25

±0.12

7
95.92

±0.77

29.04

±0.20

154.51

±0.77

592.97

±3.87

12.50

±0.12

59.05

±0.15

8
96.34

±0.93

29.19

±0.24

153.54

±0.92

597.66

±4.68

12.56

±0.15

58.85

±0.18

9
93.36

±1.15

29.32

±0.30

153.35

±1.15

594.76

±5.80

12.40

±0.18

59.01

±0.22

10
90.55

±1.52

29.28

±0.39

155.85

±1.52

578.65

±7.69

12.75

±0.24

58.47

±0.30



F
ig
u
re
3-
2a
.
T
re
n
d
an
d
th
e
L
S
M
o
f
fi
n
al
w
ei
g
h
t
fo
r
th
e
ef
fe
ct
o
f
p
a
ri
ty
.

- 101 -



F
ig
u
re
3-
2b
.
T
re
n
d
a
n
d
th
e
L
S
M
o
f
ey
e
m
u
sc
le
a
re
a
fo
r
th
e
ef
fe
ct
o
f
p
ar
it
y
.

- 102 -



F
ig
u
re
3-
2c
.
T
re
n
d
a
n
d
th
e
L
S
M
o
f
d
a
y
s
to
90
k
g
fo
r
th
e
ef
fe
ct
o
f
p
a
ri
ty
.

- 103 -



F
ig
u
re
3-
2d
.
T
re
n
d
a
n
d
th
e
L
S
M
o
f
d
ai
ly
w
ei
g
h
t
g
a
in
fo
r
th
e
ef
fe
ct
o
f
p
a
ri
ty
.

- 104 -



F
ig
u
re
3-
2e
.
T
re
n
d
a
n
d
th
e
L
S
M
o
f
b
ac
k
fa
t
th
ic
k
n
es
s
fo
r
th
e
ef
fe
ct
o
f
p
a
ri
ty
.

- 105 -



F
ig
u
re
3-
2f
.
T
re
n
d
a
n
d
th
e
L
S
M
o
f
m
ea
t
p
er
ce
n
ta
g
e
fo
r
th
e
ef
fe
ct
o
f
p
a
ri
ty
.

- 106 -



- 107 -

6) 품종의 효과

Table 3-8에서는 조사된 각 형질이 품종의 효과에 대한 최소자승평균과 표준오차를

표시하였다. 버크셔 품종은 종료체중,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이

각각 84.02kg, 161.45일, 553.84g, 14.04㎜, 57.49%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 능력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체중은 랜드레이스 품종이 103.84k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등심단면적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유의차가 없으며

(p＞0.05), 두록 품종과 다른 품종간에는 유의차가 있었다(p＜0.01). 요크셔 품종에서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은 각각 151.47일, 613.01g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0kg 도달일령은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153.31, 153.35 및

151.47일로 요크셔 품종이 가장 우수하고, 두록과 요크셔 품종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박 등(2003)이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90kg 도달일령에서

각각 137.10, 138.37 및 139.96일로 두록 품종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요크셔 품종이

가장 불량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김과 박 (1984)은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일당증체량이 각각 841, 803,

813g으로 두록 품종이 가장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과 박(1985)은 요크셔 품종이 다른 품종보다 일당증체량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으며,

권(1986)은 랜드레이스 품종이 가장 높은 일당증체량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등지방두께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12.36, 11.40, 11.80㎜로

3품종간 차이는 적었다. 등지방두께는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12.4,

11.4 및 11.8로 랜드레이스 품종이 가장 우수하였고, 그 다음이 요크셔, 두록 품종 순으로

두록 품종이 가장 불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Kennedy(1984), Li와 Kennedy(1994),

이(1994) 및 김과 박(1984)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으나, 권(1986) 및 한과 박(1985)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었다. 기존의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돈군을

구성하는 품종의 특성에 따른 유전능력 차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품종 특성을

이용하여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은 산자능력이 우수하여 번식형질 위주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두록 품종은 산육능력이 우수하여 부계 품종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규격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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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육율은 두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59.2, 60.0 및 59.9％로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우수하였고, 두록 품종에서 불량하였다. 이는 박 등(2003)이 정육율에서

랜드레이스 품종이 가장 우수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합하였다.

본 연구 결과,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조사 형질간 산육능력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버크셔 품종과 다른 품종간에는 등심단면적을 제외한 모든 형질에서 뚜렷한

차이는 보이고 있다. 이는 고품질 규격돈 생산에 필요한 3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위주의 종돈개량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버크셔 품종이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할 때 다른 품종에 비해 유전적 능력이 낮은 개체가 도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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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Least-squares means and standard errors for the effect of breed.

Breed

Berkshire Duroc Landrace Yorkshire

Trait

Final weight

(kg)

84.02a

±1.62

99.41b

±0.46

103.84c

±1.62

102.23d

±0.33

Eye muscle

area(㎠)

29.74a

±0.42

28.39b

±0.12

28.99a

±0.08

28.84a

±0.09

Days to

90kg(day)

161.45b

±1.61

153.31a

±0.46

153.35a

±0.31

151.47c

±0.33

Daily weight

gain(g)

553.84a

±8.15

600.20b

±2.31

606.86c

±1.57

613.01d

±1.69

Backfat

thickness

(㎜)

14.04a

±0.25

12.36b

±0.07

11.40c

±0.05

11.80d

±0.05

Meat

percentage

(%)

57.49b

±0.31

59.16c

±0.09

60.02a

±0.06

59.91a

±0.07

a,b,c,d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common superscript letters differ(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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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형질간의 상관관계

Table 3-9에서는 검정기간에 대해 보정된 각 형질간의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표시하였다. 등심단면적과 종료체중의 상관계수는 -0.31로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90kg 도달일령은 종료체중과 -0.98로 고도의 부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등심단면적과는 0.31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당증체량은 종료체중과

0.99로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등심단면적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등지방두께의 경우 종료체중, 일당증체량과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90kg

도달일령과는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강(2012)은 90kg 도달일령과 일당증체량의 표현형 상관계수 -0.95로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최 등(2004)은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0.95, 요크셔 품종에서

-0.96으로서 본 연구 결과 -0.98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Kang 등 (2012)은 등심단면적과 90kg 도달일령의 표현형 상관계수가 두록,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0.21, -0.28, -0.25, -0.37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부분상관계수 0.31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 등 (2004)은 일당증체량과

등지방두께의 표현형 상관계수가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0.34, 0.41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송 등(2002)은 0.02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 두 형질간의 부분상관계수는 -0.15로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자

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의 부분상관계수는 -0.69로 고도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최 등(2004)은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의 유전 및 표현형 상관계수가 두록

품종에서 각각 -0.79, -0.76으로 나타났으며,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각각 -0.69,

-0.81,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0.72, -0.77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고도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 보고는 등지방두께가 증가하면 정육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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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traits while controlling

for the performance test period.

Trait

Final

weight

(kg)

Eye

muscle

area(㎠)

Days to

90kg

(day)

Daily

weight

gain(g)

Backfat

thickness

(㎜)

Meat

percentage

(%)

Eye

muscle

area (㎠)

-0.31

p<0.01

Days to

90kg(day)

-0.98

p<0.01

0.31

p<0.01

Daily

weight

gain(g)

0.99

p<0.01

-0.31

p<0.01

-0.98

p<0.01

Backfat

thickness

(㎜)

-0.15

p<0.01

0.01

p<0.05

0.15

p<0.01

-0.15

p<0.01

Meat

percentage

(%)

0.09

p<0.01

0.29

p<0.01

-0.09

p<0.01

0.09

p<0.01

-0.69

p<0.01

Litter size

(head)

-0.11

p<0.01

0.08

p<0.01

0.11

p<0.01

-0.11

p<0.01

-0.01

NS

0.02

p<0.05

NS, not significa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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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농장 검정된 21,734두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년도, 계절, 성, 산차, 품종의

돼지 주요 경제형질인 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

두께, 정육율에 미치는 영향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분석 모델에 모돈의 복당 산자수를 공분산 항목으로 포함하여 분석

결과에 대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모돈의 복당 산자수가 1두 증가함에

따라 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은 각각 -0.460g,

0.051㎠, 0.512일, -2.853g씩 변화하였으나, 복당 산자수는 등지방두께와

정육율에는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복당

산자수 1두 증가는 검정종료체중 0.460kg 및 일당증체량 2.853g 감소하고,

90kg 도달일령 0.512일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2) 출생년도의 효과

종료체중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01년∼2005년은 83.1∼89.6kg의 범위이고,

2006년 이후는 종료체중이 92.2∼125.0kg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등심단면적은

2012년도 24.5㎠을 제외하면 27.6∼31.8㎠로 대부분 30㎠ 내외을 나타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0kg 도달일령은 2001년에

136.4일로 가장 짧았고, 2013년에 175.1일로 가장 길었다. 일당증체량은 2001년에

647.6g으로 가장 높았고, 2013년에 536.3g으로 가장 낮았다. 체중 90kg 보정

등지방두께는 2001∼2014년까지 10.3∼13.7㎜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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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정종료 계절의 효과

검정종료체중은 94.3∼98.9kg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이 가장 높고

여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등심단면적은 28.7에서 29.2㎠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계절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당증체량은 봄에 605.5g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여름에 585.8g으로 가장

낮은 증체를 보이고 있다. 여름과 가을간에 유의차는 없었다(p＞0.05).

등지방두께는 12.2∼12.7㎜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계절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정육율은 59.0∼59.4%의 범위로 모든 계절에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4) 성별의 효과

종료체중, 등심단면적,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이

암컷에서는 각각 94.8kg, 29.7㎠, 157.8일, 577.0g, 13.1㎜, 58.6%를 나타냈다.

수컷에서는 각각 99.9kg, 28.3㎠, 152.0일, 607.0g, 11.7㎜, 59.7%를 나타냈다.

일당증체량은 수컷이 암컷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등지방두께는 암컷이 수컷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5) 산차의 효과

종료체중은 90.6∼101.6kg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1산차에서 가장 높고

10산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차수가 증가할수록 검정종료체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등심단면적은 산차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90kg 도달일령은 1산차에서 157.4일로 가장 높고 9산차에서 153.4일로

가장 낮으나 4.0일의 차이에 불과하다. 일당증체량은 1산차와 10산차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2산차에서 9산차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등지방두께는 10산차에 12.8㎜로 가장 높으나 12.2∼12.8㎜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산차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육율은 58.47∼

59.47%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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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종의 효과

버크셔 품종은 종료체중,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정육율이

각각 84.0kg, 161.5일, 553.8g, 14.0㎜, 57.5%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 능력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체중은 랜드레이스 품종이 103.84k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등심단면적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유의차가 없으며 두록 품종과 다른 품종 사이에는 유의차가

있었다(p＜0.01). 요크셔 품종에서 90kg 도달일령, 일당증체량은 각각 151.5일,

613.0g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지방두께는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 각각 12.4, 11.4, 11.8㎜로 3품종 사이에 차이는

적었다. 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품종에서의 형질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버크셔와 다른 품종간에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7) 형질간의 상관관계

등심단면적과 종료체중의 상관계수는 -0.31로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90kg

도달일령은 종료체중과 -0.98로 고도의 부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등심단면적과는 0.31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일당증체량은 종료체중과

0.99로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등심단면적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등지방두께의 경우 종료체중, 일당증체량과 낮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90kg 도달일령과는 낮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8) 전반적으로 종돈의 산육능력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돈사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돼지사육 환경요인의 악화, 현장 돼지 사양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1년 주기의 잦은 사료교체로 인해 종돈의 능력저하를 초래했다고 사료

된다.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돈의 입식과

더불어 지속적인 고품질 사료 급여, 현장 사양관리자의 기술력 향상, 시설의

현대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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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비로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논문의 마무리를 글로 남기려 하니 옛일이

스쳐 지나가면서 도움을 받기만 한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드리지 못한 점 용서를 구합니다.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적지 않은 나이에 논문을 작성하려는 제자에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논문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많은 가르침으로 연구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양영훈 지도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논문의 심사를 맡아 세심하게 열정을 다해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오성종 교수님, 항상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고

심사하여 주신 이왕식 교수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학위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정동기 교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멀리서 많은 응원과 
격려, 지도를 해주신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연구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작성 과정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학문의 견해를 넓히도록 힘써주신 소디 
박사님, 고스 박사님께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작성 전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늦은 밤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함께 고생해 준 김정현 
후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처럼 저를 도와 준 김미경, 김성미, 김미나 후배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고 잘 챙겨 준 김남은 후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선배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응원해 준 김남영 후배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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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작성하려는 만학도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결실을 맺기까지 지원을 해 주신 김경원 축산진흥원장님과 논문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축산진흥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진흥원 종돈장에서 15년이란 긴 세월 동안 종돈 능력검정을 
위해 측정에 저와 함께 동참했던 수많은 종돈장 근무직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면으로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남편을 묵묵히 따라주며, 불평한마디 없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나의 
영원한 친구인 아내 이미경, 부족함이 많은 아빠를 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랑스러운 이쁜 딸 김나연, 항상 아빠를 믿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 준 믿음직한 
아들 김지훈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늘 곁에서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시고, 
건강을 염려하여 준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글 마지막은 부모님께 전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맨 끝에 두 분을 언급하는 것은 제 마음이 가장 먼저

두 분께 있기 때문이고, 두 분께 이 논문을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리고 모자라지만, 이제 조금 커서 학문이라는 대지 위에 한 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생전에 제에게 항상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신 아버님의

영전에 이 논문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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