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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각 포유동물 중
유일하게 뿔의 성장과 탈락이 매년 반복되는
뿔 발달 주기성을 갖고 있다 수사슴에게 있어.
이런 뿔 발달 은 생리적인 요인과 환경적cycle
인 요인 영양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뿔 성장.

과 내분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와 관cycle
련해 그간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등 등(Garcia , 1997; Sempere , 1989; Sempere 등,

등 사슴 뿔의 발달 패턴은1986; Brown , 1983).
포유동물의 연골 석회화 과정과 비슷한데

등 보통 포유류의 골은 두껍고(Banks , 1983),
단단한 석회 조직인 피질 골이 표면 부위를 구
성하고 의 골수로 채워져 있는 해면, 75 85%
골이 내면 부위를 이루고 있다 와(Riggs Melton,

일반적으로 골세포는 조골세포1986). (osteoblast),
골세포 골내막세포(osteocyte), (bone-lining cell),
파골세포 로 분류되며 이 세포들의(osteoclast) ,
작용으로 해면 골에서 체액과 접촉하여 골 칼
슘대사가 일어나면서 골의 형성 성장 재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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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investigating the change of blood mineral and enzyme activity during growth
period of velvet antler in Korean spotted deer. Samples of blood, obtained from the jugular vein of
twenty-five deer(4 to 6 year-old males), were taken in 10 days interval from just after casting to 50 days.
Deer were randomly selected from the farm, and samples were analyzed for blood parameters like mineral
concentration and enzyme activities. No significant differences found in calcium and phosphorus concentration
in blood whereas sodium, potassium and chloride concentration were significantly changed with antler growt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kaline phosphatas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
transferase, ɤ-glutamyl transferase and lactate dehydrogenase during growth of antler, but alkaline phosphatase
concentration was increased with growth of antler, and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obtained on the 50 days
after casting. Creatine kinase and lactate dehydrogenase activities for the deer tested in this experiment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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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반복하며 골의 분화와 증식이 일어
난다 와 한편 뿔의 발달과(Bronner Stein, 1995).
석회화는 농도와osteocalcin alkaline phosphatase

활성 증가에 따른 조골세포의 활성 증(ALK-P)
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등 등 등 특히, 1983; Eiben , 1984; Eems , 1988).
사슴 뿔이 새롭게 형성될 때 필요한 미네랄은
골격에서 기원하고 이때 사슴은 생리적으로,
일시적인 골다공증을 일으킨다고 한다(Banks 등,

또한 뿔의 발달을 위해서 장과 골격1968a, b).
으로부터 칼슘의 이행에 1,25-Dihydroxyvitamin
(1,25-(OH)2 이 관련될 수 있는데 이는D) , fallow
와 흰꼬리사슴에서 뿔 성장기간 동안에deer vi-
의 대사 증가가 관찰됨으로써tamin D (Eiben 등,
등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1984; Eems , 1988)

있다 조골세포. , osteoprogenitor cells, chondrolasts,
은chondrocytes 1,25-(OH)2 의 특이 수용체를 갖D

는데 이는 사슴 뿔의 조골세포 형성과 활성에
역할을 하며 등 등(Chen , 1979; Manolagas ,
1980), 의 합성이 증가하면서 분화된 조골ALK-P
세포와 을 자극하여osteoblastic cell chondrocytes
의 분열과 발현에 직접적으로 작용함으로서 뿔
기질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등(Kurihara , 1984;

등 등 고 한다 따Fritsch , 1985; Takigawa , 1988) .
라서 혈액 내 의 농도는 사슴 뿔 침착률ALK-P
의 좋은 이며 따라서 의 혈액 내 농index , ALK-P
도와 뿔 발달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보cycle
고되고 있다 등 와(Graham , 1962; Morris Bubenik,

등 은 로 실시1983). Eems (1988) white-tailed deer
한 뿔 성장과 관련한 1,25-(OH)2D, ALK-P,

의 혈액 내 농도에 대hydroxyproline, osteocalcin
한 연구에서 성숙기의 사슴이나 완전히 성장,
한 사슴보다 어린사슴에서 혈청 내 활ALK-P
성과 농도가 더 높았hydroxyproline, osteocalcin
다는 것을 보고하여 어린사슴에서 골대사가 증
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완전히 성장한 사,
슴에서는 혈청 내 활성과ALK-P hydroxyproline
농도는 뿔 성장기간 동안에 증가했으며 혈장,
내 과osteocalcin 1,25(OH)2 는 뿔의 녹각화 동D
안에 증가했음을 보고했다 또한 뿔 발달과 관.
련해서 자록의 혈액white-tailed deer, sika deer
내 칼슘testosterone, androstenedione, thyroxine, ,

인 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뿔의, ALK-P button
성장시기에 농도가 높았고testosterone , andro-

은 이 녹각화 될 때 농도가 가장stenedion botton
높았으며 뿔의 녹각화에는 의 역할이 크, ALK-P
다는 것을 나타냈고 어린 꽃사슴에서 인의 농,
도와 어린 흰꼬리사슴에서 칼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종에 의한 차이라고 했다(Brown
등 그런가 하면 이 뿔의 성장개, 1983). thyroxin
시와 성장에 상조적인 역할을 하며 칼슘과 인,
의 수송체계에 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ALK-P
으며 혈장 내 칼슘과 인의 농도는 일년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어린 암사슴에서 칼슘
은 낮은 농도를 인은 높은 농도였고 칼슘과, ,
인 모두 나이의 영향은 없었다 등, (Brown ,

는 연구보고도 있다 이와 같이 사슴 뿔의1983) .
성장과 미네랄 효소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
국내에서는 사슴의 혈액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는 되고 있으나신 이는 일반적인( , 1987),
녹용 절각 시에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자료로
서 녹용성장 기간 중의 변화에 대한 보고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약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꽃사슴의 녹용성장기간 중 혈액 내 미네랄의
함량과 생체 내 대사와 관련이 있는 효소의 활
성 변화를 조사하여 녹용성장과 미네랄 및 효
소와의 관련성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
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본 실험은 년 월부터 동년 월까지 충2000 4 8
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하는 하나사슴 연구소에
서 실시하였다 실험 가축은. 112m2 면적의

로 형성된 우리 내에서 사육중인 년생fence 4 6
꽃사슴 웅록 두를 공시하였다 급여사료는25 .
발효사료육림 부산물 사일리지에 일정 비율의( )
농후사료 루핀알곡 갈잎 알팔파베일을 혼합, , ,
하여 급여하였으며 급여한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은 평균 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사료는21% .
아침과 저녁 일 회 급여하였고 미네랄 블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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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은 자유 섭취토록 하였다.

2.

녹용 성장기간동안의 혈액성상에 대한 분석
을 위해 낙각 직후부터 성장일수에 따라 10
일 일 일 일 일 절각 에 각각 혈액, 20 , 30 , 40 , 50 ( )

을 채취하였다 혈액 채취는 근육이완sample .
제 를 체중 당(suxamethonium chloride) 10kg 1

을 주사하여 사슴을 마취시킨 후 회용1.5mg , 1
주사기를 사용하여 경정맥으로부터 씩 채20m
취하였고 채취한 혈액은 응고를 방지하기 위,
해 헤파린 을 첨가한 용기에 담아 취(heparin)
급하였으며 현장에서 신속히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한 후 분석시까지 영하 의80

에서 냉동 보관하였다deep freezer .

3.

혈액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임상
병리학 연구실의 자동혈액분석기 EPX. ABBOTT
SPECTRUM(ABBOTT LABORA TORIES, USA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alkaline phophatase
(ALK-P),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mylase, creatine kinase

등의 효(CK), GGT, lactate dehydrogenase(LDH)
소와 등의 무기물에 대한 분Ca, P, Na, K, Cl
석을 실시하였다.

4.

꽃사슴 혈액성분의 녹용성장기간별 평균값의
유의성 검정은 SAS package(Ver. 6.01, SAS

를 이용하여 를 통해 분석을Institute, 1985) t-test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녹용성장기간 중 꽃사슴의 혈액 내 미네랄
농도를 에 나타내었다 낙각 직후 혈장Fig. 1 .

내 칼슘의 농도는 이었으나 낙각 후9.17mg/dl ,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여 낙각 후 일10
과 일에는 일에는 로 녹20 9.77mg/dl, 30 9.9mg/dl
용성장 기간 중 가장 높았으며 이후 일에40

일에 로 녹용성장이 둔화되9.7mg/dl, 50 8.9mg/dl
면서 농도가 낮아졌으나 낙각 직후와 비교하여
녹용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집약 사육되고 있는 사슴의 칼슘농
도는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레드디어의
경우 9.44 등14.08mg/dl(Knox , 1988), 3.4

등 의 경우15.16mg/dl(Wilson , 1982), rusa deer
8.0 의 범위를 나타내11.32mg/dl(Audige, 1992)
고 있었다 칼슘 농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서. ,
차이가 나타나는데 등 에 의하면, Chapple (1991)

의 혈청 내 칼슘의 농도는 암컷chital deer
임신한 암컷 어린 암컷9.2mg/dl, 9.2mg/dl,
수컷 어린 수컷10mg/dl, 9.6mg/dl, 10.8mg/dl,

신생 자록 로 어린 사슴과 신생 자록10.8mg/dl
이 더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이는 성장을,
마친 동물보다 성장중인 동물에서 칼슘의 체내
필요량이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계절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녹용성장 형태는 전형적인. S
자 곡선을 나타내는데 등 본 연구(Muir , 1987)
에서 낙각 후 일 경에 칼슘 농도가 떨어50
진 것은 이 시기에 녹용성장이 둔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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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녹용성장이 왕성한 시,
기에는 칼슘의 요구량도 많기 때문에 칼슘의
대사량이 증가하고 녹용성장이 둔화되는 일40
이후에는 요구량의 감소에 따라 체내 칼슘 대
사량이 감소하여 그에 따른 혈액 내 칼슘의 농
도도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꽃사슴의 혈장 내 인의 농도는 낙각 직후

였고 낙각 후 일에 일5.84mg/dl 10 5.27mg/dl, 20
에 일에 일에5.33mg/dl, 30 6.3mg/dl, 40 5.63mg/dl,
일에 을 나타내어 낙각 후 녹용성장50 5.61mg/dl
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감이 있었으나 성장기
간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장 내.
인의 농도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성
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암컷, , chital
의 혈청 내 평균 인 농도는 임신deer 6.81mg/dl,

한 암컷 어린 암컷 수컷6.81mg/dl, 8.05mg/dl,
어린 수컷 신생 자록은7.43mg/dl, 8.67mg/dl,
로 어린 사슴과 신생 자록에서 높은9.6 mg/dl

농도를 나타냈다 등 은 혈장 내. Brown (1983)
칼슘과 인의 농도는 연중 비교적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녹용성장이라는 생리적인 상태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영양공급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된 조건
에서는 혈액 내 칼슘과 인의 농도는 크게 변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낙각 전과 절각,
후 및 녹각화가 진행되는 기간의 농도를 측정
해 녹용성장기간의 농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꽃사슴의 혈장 내 나트륨 농도는 낙각 직
후에 를 나타내었고 낙각 후 일144.75mEq/l 10
에 로140.33mEq/l (P 낮아졌으며 일에0.01) 20
는 로 증가하였다가 그 후 다시 감143.67 mEq/l
소하여 일에 일에30 139.67mEq/l, 40 135.33mEq/l
(P 를 나타내어 녹용성장기간 중 가장0.001)
낮았고 낙각 후 일에는 로 다시, 50 143.06mEq/l
증가하였다 혈장 내 나트륨은 체내에 절대적.
인 과부족을 나타내지 않으며 체액의 나트륨과
수분의 평형으로 결정된다 흰꼬리사슴의 혈청.
내 나트륨 농도는 137 의 범위였으며143mEq/l

등 집약사육되고 있는 레드디어(Glenn , 1987),
의 혈청 내 나트륨 농도는 70 220.0mEq/l, 109

범위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저단백질154mEq/l .

사료를 급여한 사슴에서 혈청 내 나트륨 농도
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으나 등(Seal , 1987),
Gl 등 은 고단백질enn (1987) 고에너지(crude pro-

저단백질tein 13.0%), 고에너지(crude protein
사료로 조건을 달리하여도 혈청 내 나트6.9%)

륨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했으며 이,
는 등 이 계절적인 나트륨 농도Anderson (1972)
변화에 섭취한 초목류의 영향이 없었다는 보고
와도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녹용성장.
기간 중에 다소의 함량 증감은 있었으나 그리
큰 변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꽃사슴의 혈액 내
나트륨의 함량은 녹용성장 기간에도 변화가 크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칼륨의 혈장 내 농도는 낙각 직후에는 4.37
를 나타내었고 낙각 후 일에mEq/l 10 4.73mEq/l,

일에 일에20 4.67mEq/l, 30 5.03mEq/l(P 로0.05)
가장 높았으며 그 후 감소하여 낙각 후 일에40

일에 를 각각 나타내었4.73mEq/l, 50 4.58mEq/l
다 겨울 동안. 13 의 체중감소가 있었던25%

의 혈청 내 칼륨 농도는 체중 감소와reindeer
함께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보통 3.2 4.5

의 농도범위 내에 있었으며 이는 사료로mmol/l ,
급여한 에 함유된 칼륨의 함량이 낮기 때lichen
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등 이러(Soveri , 1992),
한 결과는 겨울동안 체중감소가 와 였11% 21%
던 사슴에서 칼륨 농도가 감소했다는 보고

등 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현(Seal , 1972) .
상들은 반추가축에서 사료의 칼륨 함량은 혈청
내 칼륨의 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흰꼬리사슴에게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하였을 때 사슴의 혈청 내 평균 칼
륨 농도는 였으나 절식시킨 사슴의 혈3.6mEq/l ,
청 내 평균 칼륨 농도는 였던 것이3.1mEq/l
사료를 재 급여하자 로 증가하였다는3.8mEq/l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DelGiudice
등 즉 혈장 내 나트륨 농도는 사료와, 1987).
관련이 없으나 칼륨 농도는 사료조건과 관련,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
이 일정한 수준의 영양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슴은 녹용성장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농
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 판단된다.
꽃사슴의 혈장 내 염소의 농도는 낙각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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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를 나타내었으며 낙각 후 일에103mEq/l , 10
일에107.0mEq/l, 20 108.33mEq/l(P 일0.05), 30

에 110.33mEq/l(P 일에0.01), 40 112.67mEq/l,
일에 를 각각 나타내어 녹용성장50 104.94mEq/l
기간에 따라 염소농도가 약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의 보고에 의. Soveri (1992)
하면 겨울 동안 월(11 월4 ) 13 의 체중25%
감소가 있었던 의 혈청 내 염소의 평균reindeer
농도는 체중 감소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며 그 농도 범위는 100 이117mmol/l
었으며 이듬해 월에는 다시 처음의 농도를 회4
복하여 나트륨 농도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녹용성장 기간 중 나트륨
과 염소 농도의 증감이 같은 경향은 아니었으
나 다른 사슴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았다 이상 녹용성장기간 중 혈장 내.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의 미네랄 함량, , , ,
을 경시적으로 검토한 바 특기할만한 변동패턴
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정상적인 영양관리.
를 하고 있는 사슴이라면 왕성한 녹용성장기간
중에도 혈액 내 미네랄의 성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에 꽃사슴의 낙각 후 녹용성장에 따른Fig. 2
혈액 내의 효소 활성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꽃사슴의 혈액 내 Alkaline phosphate(ALK-P)
의 활성치는 낙각 직후 이었으나155.92U/L ,
낙각 후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낙각 후 일에 일에10 242.67U/L, 20
243.33U/ 일에 일에L, 30 264.67U/L, 40 260.67U/L,
일에50 329.81U/L(P 을 각각 나타내었다0.01) .
는 골 성장과 관련이 있는 효소로 골 신ALK-P

생 이 있는 경우에는 활성치(remodeling) ALK-P
가 증가하나 골 파괴만 있고 골 신생이 없는
경우에는 는 증가하지 않는다이와 이ALK-P ( ,

등 은 수컷 의 평1996). Chapple (1991) chital deer
균 혈청 내 농도는 였으나 뿔 성ALK-P 219U/L
장 일 후에는 에 이르렀으며 이때 육60 960U/L
경 위쪽을 제거했을 때 농도는 급2cm , AL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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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alkaline phosphatase
(ALK-P),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mylase, creatine kinase(CK),
r-glutamyl transferase(GGT), and la
ctate dehydrogenase(LDH) concentr
ation in blood plasma during growth
period of velvet antler in Korean s
potted deer.

속도로 떨어져 주안에 평균 농도로 되돌아왔1
다고 보고했으며 연중 과 관련해서antler cycle
비슷한 계절적 변화는 다른 사슴 종에서도 입
증되었다 등(Brown , 1978 ; Morris and Bubenik,

또한 암컷 의 평균 혈청 내1983). chital deer
농도는 임신한 암컷은ALK-P 118U/L, 149U/L

로 임신으로 활성치가 더 높았으며 수컷의 평
균 농도는 로 암컷보다 수컷의 농도가219U/L
높았고 어린 암컷은 어린 수컷은, 319U/L,

로 성축보다 성장기의 동물에서 높은 활271U/L
성치를 나타내었다 특히 신생 자록은. 2493U/L
를 나타내어 골 대사와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음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도 의. ALK-P

과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blood level antler cycle
확립되었다 등 와(Graham , 1962; Morris Bubenik,
19 는 연구보고와 흰꼬리사슴에서83) serum
A 와 은 뿔 성LK-P activity hydroxyproline levels
장기간 동안에 증가했다 등 는 연구(Eems , 1988)
보고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녹용성장 기간
동안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녹용성장과

농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ALK-P .
꽃사슴의 혈장 내 Aspartate aminotransferase
농도는 낙각 직후 이었고 그 후(AST) 72.58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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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일에 일에10 79.0U/L, 20 78.67U/L, 30
일에 를 나타내어 녹용성장기간 중 가97.0U/L
장 높았으며 이 후 감소하여 낙각 후 일에40

를 나타내었고 일에는 로58.67U/L 50 72.19U/L
다시 증가하였으나 낙각 직후와 비교하여 녹용
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Ala-

의 혈장 내 농도는 낙nine aminotransferase(ALT)
각 직후 였고 일까지 약간 증가하여49.75U/L 10

를 나타내었으나 그 후 감소하여 일53.67U/L 20
에 일에 일에53.33U/L, 30 50.67U/L, 40 47.0U/L,
일에 를 각각 나타내어 낙각 후50 46.56U/L 10
일 경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낙각 직후와
비교하여 성장일수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 혈청 내 평균 활성. Chital deer ALT
은 암컷이 임신한 암컷은 어린51U/L, 26U/L,
암컷 수컷 어린 수컷 신119U/L, 57U/L, 63U/L,
생 자록 로 성축보다 한창 성장중인 사슴55U/L
의 활성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공시된.
꽃사슴의 혈장 내 활성은ALT 40.86 53.67U/L
의 범위로 이는 수컷 의 농도와 비슷chital deer
했으나 겨울을 지낸 의 월과 월의 농, reindeer 1 3
도보다는 낮은 값을 월과 월의 농도보다는, 11 4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등 낙각(Soveri , 1992)
후 녹용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
다.
꽃사슴의 혈장 내 의 농도는 낙각 직후amylase

였고 낙각 후 일수가 경과하면서 감소289.67U/L
와 증가를 반복하여 낙각 후 일에10 262.67U/L,
일에 일에 일에20 278.67U/L, 30 276.33U/L, 40

일에 로 각각 낙각 직후267.0U/L, 50 290.19U/L
와 비교하여 녹용성장 일수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의 낙각 직후 농도는Creatine kinase(CK)
였고 낙각 후 일에 일284.83U/L 10 306.0U/L, 20

에 를 나타내었으며 일에203.0U/L 30 223.0U/L,
일에 일에 를 각각 나타40 216.0U/L, 50 269.0U/L
내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낙각 직후와
비교하여 녹용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에너지원. CK
인 의 합성 및 분해를 촉매하creatine phosphate
는 효소로써 동물체내에서 주로 골격근 심근, , ,
뇌 및 평활근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효소이다.

즉 의 활성은 운동종류 및 운동량에 따라CK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chital
에서 길들여진 사슴보다 길들여지지 않은deer

사슴의 혈청 내 활성이 높게 나타나고 포CK
획한 암컷 와 사육된 암컷 의red deer red deer

활성은 차이가 나타난다 등CK (Zomborszky ,
등 이 측정한 길들여진1996). Chapple (1991)

의 경우 활성은 암컷 임chital deer CK 372U/L,
신한 암컷 어린 암컷 수컷317U/L, 434U/L,

어린 수컷 였고 길들여지지 않326U/L, 294U/L ,
은 의 활성은 암컷 어chital deer CK 1623U/L,
린 암컷 수컷 신생 자록7400U/L, 2,850U/L,

로 길들여진 사슴보다 길들여지지 않은838U/L
사슴이 훨씬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사육조건이
나 환경에 따른 활성치는 차이가 있었으나CK ,
본 연구에서와 같이 동일한 사육조건 하에서는
녹용성장과 활성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CK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혈장 내 농도는Lactate dehydrogenase(LDH)
낙각 직후에 였고 낙각 후 일에328.75U/L 10
430.0U/L(P 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0.01)
가 일에 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 20 354.67U/L
후 다시 증가하여 일에 일에30 426.0U/L, 40

일에 를 각각 나타내어389.33U/L, 50 370.38U/L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낙각 직후와 비교
하여 녹용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낙각 후 일10
째 측정치에서만 인정되었다 도 동물체에. LDH
서 조직에 널리 분포하는 효소로 여러 장기에,
널리 분포하는 장기 특이성이 낮은 효소이다.
이들 근육 효소들은 운동이나 포획시의 심한
스트레스 장애 등에 의해서 혈액으로 방출된,
다 의 활성은 암컷 임. chital deer LDH 453U/L,
신한 암컷 어린 암컷 수컷331U/L, 1,017U/L,

어린 수컷 신생 자록486U/L, 569U/L, 978U/L
로 암컷보다 수컷이 성축보다 성장기의 동물,
에서 활성이 더 컸다 본 연구에 공시한 꽃사.
슴은 실험 전의 순치와 잦은 으로 인해handling
많이 순화되었기 때문에 활성이 비교CK, LDH
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CK,

활성은 다른 동물들의 활성과 비교해 볼LDH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람의 의 정상 범위는CK
남자 25 여자140U/L, 20 말120U/L,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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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3.4U/L, 4.8 양12.1U/L, 8.1 염12.9U/L,
소 0.8 이고 활성은 말8.9U/L , LDH 162

소412U/L, 692 양1,445U/L, 238 염440U/L,
소 123 였는데 반해 레드디어의392U/L , CK
농도 범위는 각각 83 383U/L, 23 1,054U/L,
20 3,062U/L, fallow deer 40 5,280 U/L, rusa
deer 123 의 농도 범위는 레드디604U/L, LDH
어 550 로 활성도 다른 동물보1,463U/L , LDH
다 사슴 종의 활성이 높지만 특히 활성은, CK
다른 동물에 비해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사슴
종이 훨씬 높은 활성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으로 와 는 근육이나 심장 질환이 나타CK LDH
날 경우에 활성이 높아지는데 정상적인 사슴에
서 이들의 활성이 다른 동물보다 높다는 점은
사슴 종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생리적 현상이라
고 생각되며 앞으로 다른 야생 동물들과 비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녹용성.
장과 이들의 활성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ɤ 는 기질인-glutamyl transferase(GGT) ɤ-glutamyl

의peptide ɤ 기를 다른 아미노산이나 펩-glutamyl
타이드로 전이시키는 막 결합 효소로 아미노,
산의 재흡수 수송 가수분해 등의, , glutathione
역할을 하는 효소로 동물체의 조직 내에 신세
뇨관 에 가장 많이 존재brush border membrane
한다이와 이 꽃사슴의 혈장 내( , 1996). GGT
활성은 낙각 직후 였고 이후 증가하19.08 U/L
여 낙각 후 일에 일에 를10 20.0U/L, 20 24.0U/L
나타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일에30 23.67U/L,
일에 를 나타내었고 일에는40 18.33U/L 50 20.19
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낙각 직후와 비교하U/L

여 녹용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상과 같이 사슴의 녹용성장기간동안의 혈
액 중 효소 활성치를 검토해 본 결과 의ALK-P
활성은 녹용성장과 함께 증가하였으나 다른 효
소들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요 약.

본 연구는 축사 내에서 집약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꽃사슴의 녹용 성장기간 중의 혈액성분변

화와 녹용성장과의 관련성 해석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녹용성장기간 중.
혈액성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내에
서 사육 중인 4 년 생 꽃사슴 웅록 두를6 25
무작위로 선별하여 낙각 직후부터 일 간격, 10
으로 절각일 일까지 혈액을 채취하여 미네랄(50 )
과 효소 활성치를 측정하였다 칼슘과 인의 농.
도는 녹용성장기간 중 커다란 변동이 없었으며
나트륨 칼륨 염소의 농도는 낙각 직후와 녹용, ,
성장에 따른 경시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 AST,

및 의 농도는 낙ALT, amylase, CK, GGT LDH
각 직후와 녹용성장에 따른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의 농도는 녹용성장이 진행되, ALK-P
면서 계속 증가하여 낙각 후 일 경에는 최고50
치를 나타내어 낙각시의 농도와 유의차가 나타
났으며(p 와 의 활성은 다른 동0.01), CK LDH
물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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