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원지 : 46(4) 503~508, 2004 J. Anim. Sci. & Technol. (Kor.) 46(4) 503~508, 2004

－ －

서 론.

돼지의 증체 형질은 적기 출하시기 결정 및
사양관리를 위한 경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관
심이 되는 형질이다 등 그러나(Schinckel , 1996).
성장단계 전체에 대한 연속적인 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 시점의 측정 기간들 사이의
측정하지 않은 시기에 대한 내삽(interpolation)

이 가능하도록 대수적 함수에 의한 측정 모형
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효과적.
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성장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측정 시기별 다수의 자료에 근거하여
비선형 회귀 방법에 의한 성장 곡선 추정을 통
해 추정한 몇 가지의 모수를 이용하여 성장에
관한 정보를 축약 시켜낼 수 있다 등(Brown ,

그러나 한편으로 돈육의 품질에 관한 소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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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growth curve parameters of crossbreds between Korean native
boars and Landrace sow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meat qualities. The data used were weight-age data and
carcass data from 131 males and 122 females raised at N.L.R.I in Korea. Growth curve parameters were
estimated from nonlinear regression using Gompertz model individually. Average mature weight(A), average
maturing rate(k), and average inflection point( tI ) showing maximum growth rate estimated were 179.54 ±
6.06kg, 0.3154 ± 0.0059, and 5.50 ± 0.11 months in females, and 179.84 ± 6.33kg, 0.3049 ± 0.0061, and 5.24 ±
0.13 months in males, respectively. For the growth curve parameters and derived statistics, the phenotypic
correlations of maturing rate with gain rate at inflection, mature weight, and inflection point were .30, .77,
and .93 in male, and .31, .78 and .94 in female, respectively. Matrure weight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inflection point as + .89 in both male and female, indicating that late maturing pigs with lower k had
longer maturing period with increasing gain rate and reached point of inflection later than early maturing pigs
with higher k, and grew to larger mature weight. Backfat thickness and crude fat contents were correlated with
mature weight positively in male and negatively in female, and correlated with gain rate at inflection point
positively in both male and female, of which coefficients were as high as .42 and .50 in mal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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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관심 증대와 기호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체 형질에 대한 일방적인 고려만으
로 개체를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 형태의 전반에 관한 정보의 추출과 함께
성장 특성에 따른 육질과의 상관 관계를 규명
함으로써 바람직한 성장형태와 양호한 육질을
가지는 개체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가축의 성장모형에 대해 외국의 경우
육우 품종의 일령별 체중 자료에 대해 비선형
회귀 방법을 이용한 육우의 성장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Brody, 1945; Joandet,

등 성장곡선을 이용하여1967; Brown , 1972),
추정한 성숙체중 과 성숙률 추정치의 변이(A) (k)
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이들 추정치들과 경제
형질의 생산 효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
뤄졌다(Joandet, 1967; Joandet and Cartwright,

등 국내의 경우 한우의 성1969; Brown , 1972).
장곡선과 도체형질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유의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조( ,

그러나 돼지의 경우 국외 연구의 주된2000).
방향은 사양 실험에 의한 단백질 또는 지방의
침착과 같은 체조성에 대한 성장 곡선 추정이었
으며 와 과(Koops Crossman, 1991; Kastelic Salehar,

생애 전반의 성장 특성과 경제 형질간의1993)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약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돼지의 일령별 체중자료
를 이용한 개체별 체중 성장곡선 추정을 통해
성장 특성을 조사하고 육질 형질과의 상관 관
계 추정을 통해 돼지의 생애 전반에 걸친 성
장 형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도축시 발현
되는 육질 형질들의 경향을 규명하고자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축산연구소의 순종
재래돼지 두와 랜드레이스 두로부터 생산한5 9
세대의 수컷 두와 암컷 두 이상을 전형매F1 1 2

교배하여 얻은 두수컷 두 암컷F2, 253 ( 131 , 122
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것이며 일령별 체중기)
록생시 및 주령과 주령에서 도( , 3, 5, 12 30 ) 30

축시 측정한 육질 형질로서 등지방 두께 등심,
부위의 조지방 함량 지방율 및 전단력을 분석,
에 이용하였다.
비선형 회귀식에 의한 체중의 성장곡선 함수
의 추정은 의SAS@8.1 Package/PC(SAS. 1990)
비선형 회귀 분석 절차인 을 이용PROC NLIN
하였으며 편도 함수의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탐색 기법인 방DUD(Doesn’t Use Derivative) 법을
사용하였다 체중 성장곡선 추정을 위해 이용.
되는 모형으로는 모형Gompertz (Winsor, 1932),

모형 모형Brody (Brody, 1945), Logistic (Nelder,
1961 모형), von Bertalanffy (von Bertalanffy, 1957)
및 모형 등이 있다 이Richards (Richards, 1959) .
가운데 모형의 경우 일반적인 성장형태Brody
인 형 곡선에서 변곡점 기준의 전후단Sigmoid
계로 나누어 단조 증가함수와 단조 감소함수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von

모형과 모형의 경우 초기Bertalanffy Logistic
및 성숙체중에 대해 각각 상향 및 하향 추정되
는 단점이 있다 모형은(Brown, 1976). Richards
추가의 모수 설정으로 곡선의 유연성이 보장되
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모수간의 높은 상관관
계로 인해 실제 계산시 추정치의 수렴이 곤란
한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귀.
모수의 추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축의 성장곡
선 추정에 널리 사용되는 모형을 적Gompertz
용하여 개체별 성장곡선을 추정하였다 실제.
분석에 이용된 일령별 체중자료는 월령으로 변
환시켜서 모수 추정을 위한 반복 계산 시간을
단축하였다.

여기서 는 체중측정 월령인 월령에서 체
중,
는 성장시기가 무한대인 시점( 에서의)

성장 곡선의 점근 상한계 혹은(upper asymptote)
성숙 체중 을 의미하며(mature weight) , 는 성장
비율 모수생시 체중에 대한 성숙 체중의 비율( )
이다 그리고. 는 성숙률 에 관(rate of maturing)
한 모수이며 는 지수 이다 개체별(exponential) .
로 추정한 성장곡선 모수를 이용하여 성장특성
에 관한 형질을 유도하였는데 변곡점, ( 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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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곡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월령으로 즉,
성장곡선 추정에 이용한 곡선의Gompertz 에
대한 이차 미분 함수가 이 되는 지점으로 계0
산하였다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체중. ( 과)
변
곡점에서의 증체 속도인 최대 증체율(
)
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이 추정한 개체별 성장곡선 모수와
성장 특성치들간의 상관 관계를 암수 구분하여
성별로 추정하고 다시 육질형질로서 도축시 개
체별로 측정한 등지방 두께 조지방 함량 지방, ,
율 및 전단력과 성장곡선 모수간의 표현형 상
관 관계를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모형을 이용하여 개체별로 추정한Gompertz
성장곡선의 각 모수 추정치와 이를 이용하여
유도한 성장 특성치들에 대한 성별 일반능력
평균을 에 표시하였다 성숙 체중 의Table 1 . (A)
경우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179.54 ± 및6.06kg
179.84 ± 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조 등6.33kg

이 재래돼지 암수에 대해 각각(2001) 119.69 ±
및2.63kg 131.03 ± 으로 보고한 것에 비3.81kg

해 높았으나 랜드레이스 암수에 대해 보고한
176.17 ± 및4.17kg 201.97 ± 에 비교하면6.82kg
암컷은 높았고 수컷은 낮은 값이었다 그리고.
이 가 듀록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2001) ,
전체에 대해 암수 각각 동일한 모형Compertz
으로 추정한 결과인 171.9 ± 및3.70kg 172.3 ±

에 비해 높은 값으로 추정되었다3.99kg .

성장곡선의 접선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
으로 최대 성장률을 보이는 월령에 해당하는
변곡점( 은 수컷과 암컷 각각) 5.05 ± 및0.11
5.24 ± 개월령으로 추정되어 수컷이 약간 빠0.13
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 등 이 재래돼지(2001)
와 랜드레이스 암수별로 추정한 개월4.31 4.86～
령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로 추정되었다 변곡.
점에서의 증체율은 수컷의 경우 19.516 ± 0.344

으로 암컷의kg/month 18.830 ± 보0.322kg/month
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조 등
(20 이 추정한 재래돼지 암수에 대한01) 14.019 ±

및0.231 14.624 ± 에 비해 높았으0.182kg/month
나 랜드레이스 암수에 대해 보고한 23.501 ±

및0.273 25.612 ± 에 비해 다소0.359kg/month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개체별로 추정한 성장곡선 모수와 이를 이용
하여 유도한 성장 특성치들 사이의 상관 관계
를 암수별로 에 표시하였다 성숙 체중Table 2 .
( 과 성숙률) ( 변곡점), ( 및 최대증체율)
( 간의 표현형 상관은 수컷의 경우) .77,
+ 및.89 + 그리고 암컷의 경우80 .78, + .89 및
+ 으로 추정되어 성숙 체중은 성숙률과 부의.80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값이 높
은 조숙성의 개체일수록 성숙 체중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변곡점 및 최대 증체율은 성숙,
체중과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증체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늦을수록 그리고 증체율이 클수록 성숙 체중이
무거운 경향을 가지는 것이다.
변곡점과 최대 증체율간의 상관 관계는 수컷
과 암컷에서 각각 + 및.47 + 로 추정되었으.48
며 성숙률과 변곡점 및 최대 증체율과의 상관

Table 1. Means and their standard errors for growth curve parameters using Gompertz model
from the individual weight-age data1)

Sex

Male 179.54 ± 6.06 4.5511 ± 0.0346 0.3154 ± 0.0059 69.30 ± 2.34 5.05 ± 0.11 19.516 ± 0.344

Female 179.84 ± 6.33 4.5366 ± 0.0338 0.3049 ± 0.0061 69.42 ± 2.44 5.24 ± 0.13 18.830 ± 0.322

1) , and are fitted parameters for mature weight, growth ratio and maturing rate, respectively; is weight
at inflection; is age of month at point of inflection; is maximum rate of growth gain(kg/month),
which means the slope of curve at in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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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및.93 그리고.30
및.94 로 추정되어 만숙성인 개체일수.31

록 지속적인 성장률의 증가로 인해 변곡점이

나타나는 월령이 늦어지며 그 지점에서의 최
대증체율이 더욱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는 조 등 이 보고한 결. (2001)
과와 비교하여 성숙률과 최대 증체율간의 정
의 상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였
다.

에는 성장곡선 모수와 육질형질 측정Table 3
치들간의 상관 계수에 대해 성별로 표시하였
다 성숙 체중과 등지방 두께 및 조지방 함량.

간의 상관 관계는 수컷의 경우 각각 및+.09
그리고 암컷의 경우+.18 및.15 로 추정.04

되어 성별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성의

효과 및 기타 환경적인 요인 효과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효과추정을 위한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수컷에서 나타난 정의 상관관계와 비교
하여 과 가 보고한 돼지Kastelic Salehar(1993)
의 성숙체중과 체지방율간의 부의 상관관계
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 것이지만 실험계획
에 의한 단계별 사양을 배경으로 한 결과이
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곤란한 것으로

Table 2. Phenotypic correlations among growth parameters from Gompertz model fitted to F2
data1,2)

.52 .77 .84 .84 .89 .80

.61 .24 .34 .30 .50 .56

.78 .40 .92 .97 .93 .30

.82 .47 .94 .88 .87 .57

.85 .45 .97 .89 .98 .37

.89 .61 .94 .88 .98 .47

.80 .56 .31 .53 .39 .48
1) Upper and lower diagonal are coefficients for F2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all significant at 5% level of significance.
2) , , and are fitted parameters. is age at point of inflection; is rate of gain at inflection.

Table 3. Phenotypic correlations among carcass traits and growth parameters from Gompertz
model fitted to F2 data1)

Male Female

BF CF FP SF2) BF CF FP SF

.09 .18 .07 .20 .15 .04 .07 .05

.07 .10 .13 .19 .11 .04 .14 .01

.11 .05 .10 .15 .34 .24 .01 .11

.13 .07 .08 .17 .35 .25 .02 .08

.42 .50 .09 .23 .21 .32 .14 .02
1) Upper and lower diagonal are coefficients for F2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2) BF: Backfat thinckness, CF: Crude fat content, FP: Fat percentage, SF: Shea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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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
전단력의 경우 성장 특성치들과 상관 관계에
서 암수가 정반대의 상관을 보였으며 암컷이
수컷에 비해 상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률과 등지방 두께 및 조지방 함량간의 상관
관계는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 및.11 + 그.05
리고 + 및.34 + 로 추정되어 동일한 방향의.24
상관을 보여 값이 높은 조숙성일수록 등지방
두께와 조지방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변곡점에서의 최대 증체율과 등지방 두께.
및 조지방 함량과의 상관은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및 그리고 및 로+.42 +.50 +.21 +.32 추정
되어 다른 성장 특성치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관 정도를 보였는데 최대 증체율이 큰 개
체일수록 등지방 두께와 조지방 함량이 높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Kastelic
과 이 돼지에 대해 다단계 성장Salehar (1993)
함수를 적용한 연구에서 증체율과 등지방 두
께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것과 일치하
는 결과이다.

요 약.

본 연구는 돼지의 일령별 체중자료를 이용한
개체별 체중 성장곡선 추정을 통해 성장 특성
을 조사하고 육질 형질과의 상관 관계를 규명
하고자 실시하였다 축산연구소의 재래돼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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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일령별 체중기록과 육질 형질을
측정하여 개체별 성장곡선 모수와 성장 특성치
를 추정하고 등지방 두께 조지방 함량 지방율, ,
및 전단력과 성장곡선 모수간의 표현형 상관
관계를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성장 특성치들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재래돼지와 랜드레이스
순종의 중간정도 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상관,
관계의 추정 결과 조숙성의 개체일수록 성숙
체중이 작았으며 만숙성인 개체일수록 지속적
인 성장률의 증가로 인해 변곡점이 나타나는
월령이 늦어지며 최대 증체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곡선 모수와 육질형질 측정치들.
간의 상관 관계는 암수간에 일부에서 다소 상
반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전단력의

경우 모든 성장 특정치들과의 관계가 반대로
추정되었다 최대 증체율과 등지방 두께 및 조.
지방 함량과의 상관은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
정도를 보여 최대 증체율이 클수록 등지방 두
께와 조지방 함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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