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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우의 착유 형질에 관한 능력 개량을 위해
산유량 및 유성분과 같은 직접적인 생산 형질
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아
왔으며 이들 형질의 특성에 대해 환경 요인적
인 측면과 아울러 유전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
보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져 왔다 또한 각.
종 능력검정 사업 및 개량 프로그램을 통해 궁
극적인 수익성과 직결되는 산유 능력에 대한

개선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직접적인 인력에 의한 수작업의 착.
유 대신에 진공 압력 방식에 의한 착유기를 이
용한 자동화된 착유 작업이 일반화되고 이에
따라 착유기에 장착된 각종 측정장치들에 의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왔던 형질들 이외에도 착
유 유속 및 착유 지속 시간에 대한 정확한 측
정 기록의 생산 및 누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이와 같은 형질들에 대한
기록의 누적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유우의 착유 지속시간과 유속에 미치는 요인 및
산유량과의 상관관계 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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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n duration time of milk flow, peak
milk flow, and average milk flow in teats, and to estimate their relationships with milk yields in morning and
evening milking, an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further study on their relationships with
clinical mastitis and somatic cell in milk. A total of 6,768 milking records were studied in 72 Holstein cows.
The influences of season, parity, lactation month, and milking interval on characteristics of milk flow
considering in linear model were significant(p < .05). Duration of milk flow was longest at milking in fall, past
first parity and second month of lactation, and with milking interval over than 13.5hrs. Average milk flow rate
and peak milk flow rate were highest at milking in summer, past first parity and 8 10 months of lactation,
and with milking interval over than 13.5hrs. Milk flow rate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milk yield, and
negatively correlated to the duration of milk flow. However duration milk flow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milk yield with high level of correlation coefficient(+.60). For the establishment of optimum selection criteria
on these traits, other aspects such as the udder health, disease and respective economic weights of milk flow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must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indices.
(Key words : Milk flow rate, Duration of milk flow, Milk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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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착유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보급되고
일반화 될 경우 육종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접
근할 수 있는 이러한 형질들에 대해 특성을 규
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산유 능력 개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두기관
의 상태에 따른 유방염과 같은 질병 발생 양상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착유시 유속 측면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및 진료 비용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인 손실이 발생하며 등 또(Querengässer , 1999),
한 유방염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며(Tschäppät
등 등 와, 1976; Witzig , 1984; Agger Hesselholdt,

등1986; Zähner, 1989; Bigras-Poulin , 1990;
등 착유 수명의 비정상적Querengässer , 1999),

인 단축으로 인해 착유우 교체 비용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등(Beaudeau , 1995;

등 와Bendixen , 1988; Dohoo Martin, 1984;
등 등 이러한 산유량Duffield , 1999; Sol , 1984).

과 착유 유속에 관한 연구시 다양한 요인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착유 유속은 산유량 와. (Blake

등 착유 회수McDaniel, 1978; Bahr , 1995), (Göft
등 유두공 직경 와, 1994), (Wendt Lüder, 1991;

등 착유전 자극Bruckmaier ,1995), (Rothenanger
등 및 착유기 압력 와, 1995) (Ebendorf Ziesack,

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반면에 비유일수가1991)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등 등(Bahr , 1995; Bruckmaier ,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유우의 착유 지속시간 평,
균 유속 및 최대 유속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
인을 추정하고 이들 형질들과 산유량간의 관련
성을 규명하여 진공압에 의한 착유기를 이용한
여건에서 비유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향
후 보다 포괄적으로 자료가 축적되면서 전개될
수 있는 유방관련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축산연구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착유우 두72
로부터 측정한 개의 착유기록을 분석에6,768
이용하였으며 사의, Alfa Laval ALPRO system
에 의해 오전과 오후에 일 회 착유우 개체별1 2

로 자동 기록된 착유시간에 근거하여 착유 시,
간간격을 산출하였으며 착유 간격 시간그룹은,
분 간격으로 오전 및 오후 각각 개의 그룹30 4
으로 나누었다 이는 착유시간에 대한 정보로.
서 이용하는 현장 기록의 실효성에 따라 Liu
등 이 제시한 방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2000) .
착유 지속 시간 평균 유속 및 최대 유속에 대,
한 측정치는 착유기 압력을 로 고정시킨42kPa
상태에서 기록하였다.
오전 착유와 오후 착유를 구분하여 착유시
유속 및 착유 지속 시간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SAS@8.1 package/PC(SAS. 1990)
의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GLM procedure
반선형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산유량과 착유,
유속에 관한 형질들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
다.

            

 :  번째 산차, 번째 분만계절, 번째
비유월, 번째 착유 시간간격 착유시
개체의 측정치

 :  번째 산차의 효과( = 1, 2 )≤
 : 번째 분만계절의 효과( = 1, 2, 3, 4)

 : 번째 비유월의 효과( = 1, 10, 11… )≤
 : 번째 착유시간 간격의 효과

( = 1, 2, 3, 4)
 :임의 오차 N(0,  )

결과 및 고찰.

에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고 다시Table 1
착유시간 간격별로 구분한 산유량 및 착유 유
속 측정 자료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표시하였
다 조사된 측정치인 산유량 착유 지속 시간. , ,
평균 착유 유속 및 착유시 최대 유속 모두가
오전의 측정치가 평균이 높고 분산이 큰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환경 효과 추정을 위한 모형
설정시 오전과 오후의 측정치들을 분리하여 분
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ho et al. ; Duration and Rate of Milk Flow

－ －519

착유 지속 시간은 오전 및 오후의 경우 각각
착유 시간 간격에 따라 5.76 및6.34min 4.89

이었으며 이는 등 이5.83min Van Reenen (2002)
의 압력으로 홀스타인 두를 착유한 기44kPa 23

록에 대해 착유일 일차에서 각각2, 4, 130 6.20,
및 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4.28 5.55min

다 최대 유속의 경우 오전 및 오후 각각. 3.21
및3.30kg/min 3.11 이었는데 이는3.27kg/min

등 이 보고한Van Reenen (2002) 3.2 4.7kg/min
에 비해 유사하거나 다소 낮았으나 등Gorewit

이 착유전 무처리구에 대해 으(1985) 3.2kg/min
로 보고한 수치와 유사한 결과였다 평균 유속.
의 경우 오전 및 오후에 대해 각각 1.95

및2.11kg/min 1.88 이었으며 이는1.96kg/min
등 이 으로 보고한 수치Gorewit (1985) 1.88kg/min

와 유사한 결과였다.

Table 1. Descriptions of morning(in the first row) and evening(in the second row) milking data
for milk yield and flow characteristics by milking interval.

Milking interval (AM)1) < 12.5 h 12.5 ~ 13.0 h 13.0 ~ 13.5 h ≥ 13.5 h

(PM)2) ≥ 11.5 h 11.0 ~ 11.5 h 10.5 ~ 11.0 h < 10.5 h

Item μ  μ  μ  μ 

No. records 2,227 1,792 2,294 455
2,335 1,812 2,264 357

Milk yield (kg) 11.49 15.21 12.16 15.87 11.64 16.79 12.08 15.98
11.18 14.83 10.91 12.68 9.54 12.00 9.44 10.63

Duration of milk flow (min) 5.91 5.28 6.34 5.92 5.76 3.60 5.76 3.37
5.78 5.33 5.83 4.76 5.03 3.21 4.89 2.33

Milk flow rate (kg/min) 1.96 0.34 1.95 0.34 2.04 0.44 2.11 0.44
1.96 0.33 1.88 0.31 1.91 0.40 1.93 0.35

Peak milk flow rate (kg/min) 3.28 1.01 3.26 0.91 3.21 0.99 3.30 0.99
3.27 0.93 3.23 0.89 3.11 0.97 3.15 0.94

1) Length of preceding milking interval in hours for morning milking.
2) Length of preceding milking interval in hours for evening milking.

Table 2. Least squares ANOVA for milk flow characteristics.1)

MS

Source df
DMF MFR PMF

AM PM AM PM AM PM

Season 3 271.31*** 214.97*** 22.05*** 16.37*** 201.11*** 186.33***

Parity 1 63.96*** 81.74*** 0.16NS 2.84*** 39.65*** 49.58***

Month of lactation 10 917.27*** 925.33*** 6.95*** 5.69*** 31.15*** 30.22***

Milking Interval 3 19.03NS 166.28*** 5.36*** 2.76*** 3.39** 11.58***

Residual 6,767 3.18 2.80 0.36 0.33 0.84 0.81
1) AM = Morning milking; PM = Evening milking; DMF = Duration of milk flow; MFR = Milk flow rate; PMF =

Peak milk flow.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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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선형모형에 의한 조사 형질들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를 에 표시하였다 조사Table 2 .
된 착유 유속에 관한 모든 형질들에 대해 오전
에 기록된 착유 지속 시간에 대한 착유 시간
간격의 효과와 평균 유속에 대한 산차의 효과
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한 모형에서 고려된
모든 요인들이 유의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p < .01, .001).

에는 분만 계절별 착유 지속 시Table 3 간 평균,
유속 및 최대 유속의 최소 제곱 평균을 표시하였
다 조사된 모든 형질들에서 오전 및 오후의 기록.
이 공통적인 순위의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착유 지속 시간의 경우 가을이 가장 길었고.
여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유속,
과 최대 유속은 여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p 이는 여름철 고온 환경의 계절적 요인<.05).
으로 인해 체유지를 위한 수분 소모가 많아서 산
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착유기의 일정압력

이상으로지속되는시간이짧아지는것으(40kPa)
로 판단되며 또한 고온에 의한 유두공의 이완으,
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는 착유우의 산차별 착유 지속 시Table 4
간 평균 유속 및 최대 유속의 최소 제곱 평균,
을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내 산유.
능력 검정을 위한 평가 대상 자료를 산차에1
국한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산차 계급을 1
산차와 산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 .
조사된 모든 형질들에 대해 산차 이상의 성적2
이 산차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착유1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평균 유속 및 최대 유속
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이는 조.05).
사된 형질간에 추정된 상관계수의 범위가 0.36~
로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해0.62

산유량이 일반적으로 산차에 비해 산차 이후1 2
에 증가하는 경향이 착유 지속시간과 유속의
증가에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3. Least square means and their standard errors of milk flow characteristics by season1)

Trait Spring Summer Autumn Winter

DMF AM 6.882 ± 0.053c 6.470 ± 0.049d 7.458 ± 0.052a 7.191 ± 0.056b

PM 6.250 ± 0.051c 5.951 ± 0.047d 6.815 ± 0.050a 6.581 ± 0.054b

MFR AM 2.031 ± 0.018b 2.255 ± 0.016a 2.022 ± 0.017b 1.990 ± 0.019b

PM 1.930 ± 0.018b 2.127 ± 0.016a 1.928 ± 0.017b 1.899 ± 0.018b

PMF AM 3.175 ± 0.028b 3.855 ± 0.025a 3.215 ± 0.027b 3.027 ± 0.029b

PM 3.086 ± 0.028b 3.749 ± 0.025a 3.105 ± 0.027b 2.965 ± 0.029b

1) AM = Morning milking; PM = Evening milking; DMF = Duration of milk flow; MFR = Milk flow rate; PMF =
Peak milk flow.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row are statistically different(p < .05).

Table 4. Least square means and their standard errors of milk flow characteristics by parity1)

Parity2)
DMF MFR PMF

AM PM AM PM AM PM

1st 6.900 ± 0.041b 6.287 ± 0.040b 2.079 ± 0.014 1.992 ± 0.014b 3.239 ± 0.021b 3.138 ± 0.021b

Later 7.100 ± 0.042a 6.512 ± 0.041a 2.069 ± 0.014 1.950 ± 0.014a 3.397 ± 0.022a 3.314 ± 0.022a

1) AM = Morning milking; PM = Evening milking; DMF = Duration of milk flow; MFR = Milk flow rate; PMF = Peak
milk flow.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tatistically different(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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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착유 지속 시간 평균 유속 및Table 5 ,
최대 유속의 착유 개월수에 따른 최소 제곱 평
균을 표시하였다 조사된 모든 형질들에 대해.
착유 개월수의 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추정되
었다(p < 착유 지속 시간의 경우 오전 및.001).
오후 기록 모두가 월차인 경우에 가장 길었고2
8 월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 ,
평균 유속 및 최대 유속은 1 월차에서2 가장
낮았고 월차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추정되었8, 10
다(p < 이는 분만 후 착유개시 초기인.05). 1 2
월차에는 유두기관의 착유 환경에 대한 생리적
적응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유두공의 개폐
및 이완의 유연성 문제로 인해 유속이 비교적
낮고 착유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는 착유 지속 시간 평균 유속 및Table 6 ,
최대 유속의 착유 시간 간격별 최소 제곱 평균
을 표시하였다 오전 착유 기록의 경우 착유.
시간 간격에 따른 착유 지속 시간의 차이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오후>.05),

착유시에는 오전 착유와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착유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평균 유속은 오전 및 오후 착유에서<.05).
동일하게 이전 착유 작업과의 시간 간격이 가
장 긴 시간 이상과 시간 이상인 경우에13.5 11.5
각각 및 으2.171±0.029kg/min 2.018±0.014kg/min
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이는 이<.05).
전 착유와의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유량 증
가로 인해 유방내 압력이 상승하여 평균 유속
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대 유.
속의 경우 오전 착유는 착유 시간 간격이 가장
짧은 시간 미만인 경우12.5 3.358±0.023kg/min,
그리고 오후 착유는 시간 간격이 가장 긴 11.5
시간 이상인 경우에 으로 가3.328±0.022kg/min
장 높게 나타났는데(p 이는 조사된 시간<.05),
간격 범위에서는 극단치 구간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간격에 근접하는 착유간격이므로 일12 1 2
회 착유의 간격이 균등해질 경우 최대 유속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5. Least square means and their standard errors of milk flow characteristics by month of
lactation1)

Month2)
DMF MFR PMF

AM PM AM PM AM PM

1 7.883 ± 0.107c 7.283 ± 0.101c 1.892 ± 0.036ef 1.798 ± 0.035ff 2.841 ± 0.055ff 2.781 ± 0.054ff

2 8.697 ± 0.096a 8.196 ± 0.090a 1.837 ± 0.032ff 1.771 ± 0.031ff 2.743 ± 0.049ff 2.662 ± 0.048ff

3 8.285 ± 0.092b 7.616 ± 0.087b 1.977 ± 0.031de 1.899 ± 0.030de 2.995 ± 0.048ef 2.905 ± 0.047ef

4 7.426 ± 0.108d 6.796 ± 0.102d 2.104 ± 0.036cf 2.010 ± 0.035cf 3.317 ± 0.056cd 3.194 ± 0.055de

5 6.941 ± 0.105e 6.326 ± 0.099e 2.163 ± 0.035bc 2.044 ± 0.034bc 3.602 ± 0.054ab 3.471 ± 0.053bc

6 6.912 ± 0.106e 6.320 ± 0.100e 2.155 ± 0.036bc 2.030 ± 0.034cf 3.465 ± 0.055bc 3.367 ± 0.054cf

7 7.074 ± 0.117e 6.470 ± 0.110e 2.138 ± 0.039bc 1.988 ± 0.038cd 3.487 ± 0.060bf 3.367 ± 0.059cf

8 6.423 ± 0.115f 5.883 ± 0.109f 2.280 ± 0.039af 2.133 ± 0.037ab 3.575 ± 0.059bf 3.479 ± 0.058ab

9 6.497 ± 0.106f 5.841 ± 0.100f 2.067 ± 0.036cd 1.961 ± 0.035cd 3.465 ± 0.055bc 3.352 ± 0.054cd

10 5.909 ± 0.116g 5.225 ± 0.109g 2.233 ± 0.039ab 2.174 ± 0.038af 3.743 ± 0.060af 3.712 ± 0.059af

11≤ 4.958 ± 0.034h 4.439 ± 0.034h 1.969 ± 0.011ef 1.875 ± 0.012ef 3.266 ± 0.018df 3.198 ± 0.018cd

1) AM = Morning milking; PM = Evening milking; DMF = Duration of milk flow; MFR = Milk flow rate; PMF = Peak
milk flow.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statistically different(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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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milk
yield and milk flow characteristics1,2)

MY DMF MFR PMF MI
MY .60 .44 .36 .02
DMF .62 .39 .33 .04
MFR .42 .38 .81 .07
PMF .36 .30 .80 .02
MI .21 .17 .03 .06
1) MY : Milk yield; DMF : Duration of milk flow;

MFR : Milk flow rate, PMF : Peak milk flow rate;
MI : Milking interval.

2) Upper and lower diagonal are coefficients for morn-
ing and evening milking, respectively,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all significant at 5% level of sig-
nificance.

에는 오전 및 오후 착유 유량과 착유Table 7
지속 시간 유속 및 착유 시간 간격간의 상관,
계수를 표시하였다 착유 지속 시간의 경제적.
가치는 착유를 위한 노동 투하량 및 착유기 작
동 비용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
과에서 착유 지속 시간과 평균 유속간의 상관
계수는 오전 및 오후에 각각 및0.39 로0.38
추정되어 등 이 표현형 상관계수Boettcher (1998)
를 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다소 낮지만0.50
유사한 경향의 결과였으며 같은 보고에서 유,

전상관을 으로 제시하여 표현형과 유전적0.90
인 측면 모두에서 두 형질간에는 부의 상관관
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평.
균 유속과 최대 유속의 착유 유량과의 상관계
수는 오전 및 오후에 각각 및 그리고0.44 0.36

및 으로 추정되어 정의 상관관계를 가0.42 0.36
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등Van Reenen

이 착유일수가 일차인 경우에 최대 유속(2002) 4
과 착유 유량간에 상관계수를 로 보고한0.37
것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유속이 빠를수록 유량이 많아지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착유 지속 시간과 유속
간의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므로 착유 시간,
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입비용의
절감을 위해 착유시간이 짧은 착유우가 바람직
하면서 동시에 착유 유속이 빠르고 착유 유량
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등 이 산차 착유우에 대해 착유Boettcher (1998) 1
유속과 유성분내의 체세포 수 및 유방염의 발
생 빈도에 대해 유전 상관계수를 으로 제0.43
시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할 때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용 발생 및
유질의 저하로 인한 손실을 주의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아울러 착유 유량과 착유 지속.
시간간의 직접적인 상관계수가 오전과 오후에

Table 6. Least square means and their standard errors of milk flow characteristics by milking
interval class1)

Trait2)

…………………………………Milking interval class…………………………………
(AM) < 12.5 h 12.5~13.0 h 13.0~13.5 h 13.5 h≥
(PM) 11.5 h≥ 11.0~11.5 h 10.5~11.0 h < 10.5 h

AM DMF 6.986 ± 0.044c 7.023 ± 0.047cc 6.910 ± 0.045c 7.083 ± 0.088c

MFR 2.031 ± 0.015c 1.999 ± 0.016cc 2.096 ± 0.015b 2.171 ± 0.029ac

PMF 3.358 ± 0.023a 3.300 ± 0.024ab 3.266 ± 0.023b 3.349 ± 0.045ab

PM DMF 6.804 ± 0.040a 6.485 ± 0.044bc 6.162 ± 0.043c 6.147 ± 0.092cc

MFR 2.018 ± 0.014a 1.928 ± 0.015bc 1.964 ± 0.015b 1.974 ± 0.032ab

PMF 3.328 ± 0.022a 3.252 ± 0.024bc 3.158 ± 0.023c 3.167 ± 0.049bc

1) AM = Morning milking; PM = Evening milking; DMF = Duration of milk flow; MFR = Milk flow rate; PMF =
Peak milk flow.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 in the same row are statistically different(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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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각 및 의 높은 수준으로 추정0.62 0.60
되어 이들 형질간의 상관 반응에 대한 해석에
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구
에서 조사한 착유 유량 착유 유속 및 착유 지,
속 시간 뿐만 아니라 등 의 연구Boettcher (1998)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체세포 수와 유방염 등
에 대한 경제적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
수식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유우의 착유 지속시간 평균 유속,
및 최대 유속에 영향하는 환경 요인을 추정하
고 이들 형질들과 산유량간의 관련성을 규명하
여 진공압에 의한 착유기를 이용한 여건에서
비유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착유우의 유방관련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된 착유 지속 시간 및 유속에 대해 분석
모형에 고려한 분만계절 산차 비유 월수 및, ,
착유 시간 간격의 환경 요인들이 대부분 유의
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착유 유량과 착유 지속 시간 및 유속간의 상
관관계 조사를 통해 유속이 빠를수록 유량이
많아지고 착유 지속 시간과 유속간의 부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여 착유 시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투입비용의 절감을 위해 착유시
간이 짧은 착유우가 바람직하면서 동시에 착유
유속이 빠르고 착유 유량이 많아질 것으로 기
대할 수 있으나 착유 유속과 유성분내의 체세,
포 수 및 유방염의 발생 빈도에 대한 기존의
보고들을 고려할 때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용 발생 및 유질의 저하로 인한 손실을 주의해
야 하며 착유 유량과 착유 지속 시간간의 높,
은 상관으로 인해 형질간 상관 반응에 대한 해
석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연
구에서 조사한 착유 유량 착유 유속 및 착유,
지속 시간 뿐만 아니라 체세포 수와 유방염 자
료 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경제 가중치가 고려
된 종합적인 지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
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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