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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thod of sexing based on differences in the rate of feather growth provides a convenient and inexpensive approach. The 
locus of feather development gene (K) is located on the Z chromosome and can be utilized to produce phenotypes that distinguish 
between the sexes of chicks at hatching. To establish the auto-sexing native chicken strains, this study analyzed the genotype 
frequency of the feathering in domestic chicken breeds. The method of classification of slow- and rapid-feathering chickens was 
also investigated. In the slow-feathering chicks, the coverts were either the same length or longer than the primary wing feathers 
at hatching. However, the rapid-feathering chicks had the primary wing feathers that were longer than the coverts. The growth 
pattern of tail feather also distinctively differed between the rapid- and slow-feathering chicks after 5-days. The accuracy of wing 
feather sexing was about 98% compared with tail sexing. In domestic chicken breeds, Korean Black Cornish, Korean Rhode 
Island Red, and Korean Native Chicken-Red had both dominant (K) and recessive (k+) feathering genes. The other breeds of 
chickens, Korean Brown Cornish, Ogol, White Leghorn, Korean Native Chicken-Yellow, -Gray, -White and -Black had only the 
recessive feathering gene (k+). Consequently, feather sexing is available using the domestic chicken breeds. Establishing the 
maternal stock with dominant gene (K-) and paternal stock with recessive gene (k+k+), the slow-feathering characteristic is passed 
from mothers to their sons, and the rapid-feathering characteristic is inherited by daughters from their fathers. 
(Key words : Feather sexing, Sex-linked inheritance, Slow-feathering gene (K), Genotype frequency, Korean Native Chicken)

서    론

발생 직후 병아리의 성 감별은 산란계의 경우 필요치 않은 수탉

의 조기 도태로 사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육계의 경우 암수 분

리 사육을 가능하게 함으로 산업적으로 매우 큰 이점이 있다. 그러

나 닭의 해부 생리적 특성상 개체들이 성숙되기 이전에는 외관상으

로 성의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병아리의 암수 감별

은 전문감별사에 의한 생식돌기의 형태적 차이로 성을 식별하거나, 
유전학적으로 반성유전 형질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병아리의 유전적

특징으로 성을 판별한다. 전통적 병아리 암수 감별법인 항문감별법

(vent-sexing)은 암수 병아리간 생식돌기의 모양과 광택의 미세한

차이에 근거하여 육안으로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는 1933년 일본

의 Masui와 Hashimoto 교수가 최초로 개발한 병아리의 생식돌기

형태에 의한 암수 감별 방법으로 이듬해 ‘Sexing Baby Chicks’란
내용으로 영역되어 발간됨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Martin, 
1934). 그러나 항문감별법은 발생 병아리의 생식돌기 모양이 개체

간에 최소 15가지 이상의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문

감별 기술의 훈련과 습득 없이는 암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반성유전형질을 이용한 병아리의 암수 감별은 은색깃털유전

자 (Henderson, 1959), 횡반유전자 (Spillman, 1908), 만우성유전

자 (Serebrovsky, 1922) 등 표현형적 구분이 가능한 반성유전자들

을 이용하여 발생된 개체의 외형으로서 성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들 중 깃털 성장의 조만성을 이용하여 초생추의 날개 깃 및 꼬리

깃의 형태적 차이로 성을 감별하는 방법이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Mueller and Moultrie, 1952 Plumart and Mueller, 
1954; Siegel et al., 1957; Somes, 1969; Warre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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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growth pattern of tail feather between 
slow-feathering and rapid-feathering Korean 
Native Chicken-Reds from day-old to 10-days- 
old.

Fig. 1. The wing feathers of rapid-feathering (a) and 
slow-feathering (b) at day-old Korean Native 
Chicken-Reds. Rapid-feathering chick showed a 
distinctive length difference in primaries and 
coverts, but slow-feathering chick showed no 
difference.

McGibbon, 1977 SAFRS, 2011). 이러한 깃털감별법 (feather- 
sexing)은 조우성(rapid-feathering)과 만우성 (slow-feathering)에
관여하는 유전자(K, k+)가 Z 염색체에 위치하기 때문에 (Bacon et 
al., 1988; Lakshmanan et al., 1992; Iraqi and Smith, 1995; 
Bitgood, 1999 Elferink et al., 2008) 반성유전 양식을 이용하여

성을 판별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우성인자인 만우성 암컷 (ZKW)과
열성인 조우성 수컷 (Zk+Zk+)을 교배시켰을 때 암컷의 형질은 수평

아리에 나타나고, 수컷의 형질은 암평아리에만 나타남으로 깃털의

형태로서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깃털감별법이 성의 판별

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반드시 대상 품종 내

깃털 발생 조만성 유전자가 우성과 열성이 함께 존재하여야만 적용

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수 많은 닭의 품종들 중 유전적으로 조

우성과 만우성이 함께 있는 품종은 그리 많지 않으며, 조우성과 만

우성 깃털의 구분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양계산업의 경우 실용계를 생산하는 원종계와 종계 대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종 자원을 활용한

생산능력이 우수한 국산 종계 개발이 산업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시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종계 개발의 일환으로 자가

성감별이 가능한 토종 닭 종계를 개발하고자 국내 보유하고 있는

순계 품종들을 대상으로 품종 별 깃털 발생 조만성의 분포 양상 및

각 집단 내 조만성 유전자의 유전자형 빈도를 살펴보고, 더불어 토

종 병아리의 깃털 발생 특징에 따른 조우성과 만우성의 식별 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자가성감별 계통조성을 위한 국내 토종 순계 (Pure Line)들의 깃

털 조만성 유전자 분포 양상과 유전자형 빈도를 살펴보고자 국립축

산과학원 보유 9개 품종 (또는 계통)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보유 2
개 품종을 대상으로 수정 후 종란을 수집하고 이들 수집란으로 부

터 부화 발생된 병아리의 깃털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공시

된 품종 별 병아리는 국립축산과학원 보유 한국형 흑색 코니시종

90수, 한국형 갈색 코니시종 92수, 한국형 로드아일랜드레드종 83
수, 오골계 75수, 한국재래닭 적갈색종 95수, 한국재래닭 황갈색종

86수, 한국재래닭 회갈색종 69수, 한국재래닭 백색종 88수, 한국재

래닭 흑색종 62수와 1999년 축산시험장 대전지원에서 분양 후 경

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12세대 폐쇄 교잡된 한국재래닭 적갈색종

969수 및 기 대학 보유 단관백색레그혼종 1,043수를 대상으로 하

였다.
깃털 조만성 식별은 발생 직후 병아리의 날개 깃털 및 3일령 이

후 꼬리 깃의 형태로서 구분하였다. 발생 병아리의 날개 깃털을 이

용한 조만성 식별은 정깃 중 주익우 (primaries)와 부익우 (coverts)
의 형태 및 길이의 차이로 구분하였고, 꼬리 깃 형태에 의한 조만

성 식별은 날개 깃털로 판별된 동일 개체들을 대상으로 발생 후 3
일, 5일, 7일 및 10일째 꼬리 깃의 성장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본

시험에 공시된 병아리의 사양은 본 대학교 닭 사육 관리 지침에 따

랐으며, 동물의 관리 및 취급은 본 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을 받았다.

결    과

1. 병아리의 깃털 발생 형태에 따른 조만우성 식별 방법

병아리 깃털의 조우성과 만우성은 발생 직후 개체의 주익우와 부

익우의 형태로서 또는 5일령 이후 꼬리 깃의 성장 양상으로 식별

이 가능하였다. 발생 직후 병아리의 주익우와 부익우의 형태에 따

른 깃털의 조만성 양상은 Fig. 1과 같다. 조우성의 경우 주익우가

부익우에 비해 훨씬 빠른 성장을 보여 이들 간의 길이 차이가 뚜렷

하나, 만우성의 경우 주익우와 부익우의 발생 양상이 비슷하여 이

들 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았다. 한편 꼬리 깃 형태에 따른 조우

성과 만우성의 식별은 Fig. 2와 같이 조우성의 경우 발생 후 3~4
일째부터 꼬리 깃의 돌출 양상이 나타나나, 만우성의 경우 꼬리 깃

의 성장이 거의 없는 상태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5일령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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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rapid-feathering (a) and slow- 
feathering (b) at 10-days-old Korean Native 
Chicken-Reds. The shape of tail feather dis- 
tinctively differs between rapid-feathering and 
slow-feathering chicks.

Table 1. The number of chicks in rapid-feathering and slow-feathering in several chicken breeds by evaluation of 
wing feathers and tail feathers 

Farms1) Breeds2) No. of 
chicks

Evaluation of wing feathers at 
1-day (a)

Evaluation of tail feathers at 
10‐days (b) Correspon- 

dence (a:b) 3)
Rapid-feathering 

chicks
Slow-feathering 

chicks
Rapid-feathering 

chicks
Slow‐feathering 

chicks

NIAS

Black Cornish 90 56 34 63 21   87.2%

Red Cornish 92 92 0 92   0 100   %

Rhode 83 66 17 66 14   97.0%

Ogol 75 75 0 70   0 100   %

KNC‐Red 95 73 22 72 23   98.9%

KNC‐Yellow 86 86 0 70   0 100   %

KNC‐Gray 69 69 0 69   0 100   %

KNC‐Black 88 88 0 75   0 100   %

KNC‐White 62 62 0 62   0 100   %

GNTECH
KNC‐Red 969 710 259 N/A N/A

Leghorn 1,043 1,043 0 N/A N/A
1) Farms; NIAS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GNTECH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 Breed; KNC (Korean Native Chicken)
3) Correspondence was calculated by 1‐(the difference values between percentages of chicks evaluated by wing feathering and percentage chicks 

evaluated by tail feathering)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병아리에서 10일령쯤 꼬리 깃의

성장 형태가 현저히 다름으로 조우성 병아리와 만우성 병아리가 확

연히 구분되었다 (Fig. 3). 
발생 직후 병아리의 주익우와 부익우 형태에 따른 조만우성의 식

별이 10일령 병아리의 꼬리 깃 성장에 따른 식별과 얼마나 일치하

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시된 9개 품종 전부를 대상으로 동일

개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Table 1). 조사 결과 조우성과 만우성의

개체 비율에 대한 꼬리 깃 성장에 따른 분석비 대비 주부익우 형태

에 의한 분석비는 품종별로 87%에서 100%의 일치도를 나타내었

고, 분석 품종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98.1%의 일치도를 나타내었

다. 흑색 코니시종의 경우 주부익우의 식별비와 꼬리 깃의 식별비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에서 식별 방

법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우성만 존재하는 품종의

경우 식별 방법 간에 100%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부화 직후 병아리 주부익우의 형태적 차이로 조만우성의 식별과

10일령 병아리의 꼬리 깃 성장 형태에 따른 조만우성 식별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품종 별 깃털 발생 조만성 유전자형 빈도 분석

국내 보유 순계 품종들의 깃털 조만성 유전자의 분포 빈도를 살

펴보고자 상기 집단이 Hardy-Weinberg 평형상태에 있다는 가정

하에 깃털 조만성을 조사 후 품종 별 조만우성 유전자형 빈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립축산과

학원 보유 순계 중 외래 토종계인 흑색 코니시종 및 로드아일랜드

레드종과 한국재래닭 적갈색종 3개 품종에서만 우성과 열성의 조

만우성 유전자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품종은

열성 유전자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남과학기술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재래닭 적갈색종과 단관백색레그혼종

중 한국재래닭 적갈색종은 조만우성이 혼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단관백색레그혼종은 조우성만 나타났다. 한국재래닭 적갈색종의

경우 두 사육 기관 공히 조우성, 만우성이 함께 나타나 본 품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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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otype frequencies of feathering gene in chicken breeds

Farms1) Breeds2) No. of

chicks
Male3) Female3)

KK Kk+ k+k+ K‐ k+‐

NIAS

Black Cornish 84 0.018 0.232 0.750 0.250 0.750

Red Cornish 92 0.000 0.000 1.000 0.000 1.000

Rhode 80 0.008 0.167 0.825 0.175 0.825

Ogol 70 0.000 0.000 1.000 0.000 1.000

KNC‐Red 95 0.017 0.225 0.758 0.242 0.758

KNC‐Yellow 86 0.000 0.000 1.000 0.000 1.000

KNC‐Gray 69 0.000 0.000 1.000 0.000 1.000

KNC‐Black 88 0.000 0.000 1.000 0.000 1.000

KNC‐White 62 0.000 0.000 1.000 0.000 1.000

GNTECH
KNC‐Red 969 0.021 0.246 0.733 0.267 0.733

Leghorn 1,043 0.000 0.000 1.000 0.000 1.000
1) Farms; NIAS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GNTECH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 Breed; KNC (Korean Native Chicken)
3) It assumed that each population was under Hardy‐Weinberg equilibrium.

조만우성 유전자의 유전적 분포 조성이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우성

과 열성의 조만우성 유전자가 혼재된 3개 품종 모두에서 열성 유

전자형 (k+-, k+k+) 빈도가 우성 유전자형 (K-, KK, Kk+)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우성과 열성의 조만우성 유전자가 공존하는 집단 내

품종 별로는 한국재래닭 적갈색종의 우성 유전자형 빈도가 상대적

으로 높았고, 로드아일랜드레드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한

국재래닭 적갈색종에 있어 두 집단 간의 조만우성 유전자형 빈도는

거의 비슷한 분포 양상을 보였다. 

고    찰

닭의 Z 염색체 연관 유전자들로서 횡반유전자 (Spillman, 1908; 
Punnett, 1923; Nickerson, 1944; Bitgood, 1988; Campo, 1991; 
Kerje et al., 2003; Dorshorst and Ashwell, 2009; Hellstrom et 
al., 2010), 왜소유전자 (Hutt, 1959; Bernier and Arscott, 1960; 
Cole and Austic, 1980; Stewart et al., 1984; Burghelle- 
Mayeur et al., 1989; Tixier-Boichard et al., 1990; Merat et 
al., 1994; Vasilatos-Younken et al., 1997; Cole, 2000), 색소침

착억제유전자 (Bitgood, 1985, 1988; Levin et al., 1993; Zhang 
et al., 2000; Dorshorst and Ashwell, 2009), 만우성유전자

(Somes, 1969, 1975; Harris et al., 1984; Bacon et al., 1986, 
1988; Smith and Nelsen, 1993; Bitgood, 1999; Fotsa et al., 
2001; Hamoen et al., 2001; Khosravinia, 2009), 안구돌출유전

자 (Bitgood and Whitley, 1986; Bitgood et al., 1996; Bitgood, 
1999), 은색유전자 (Carte and Smith, 1969; Gawron and Smyth, 
1980; Bitgood et al., 1996; Bitgood, 1999), 백색피부유전자

(McGibbon, 1981; Bitgood, 1985, 1988 Sato et al., 2007) 등

많은 유용 유전자가 있다. 이러한 반성유전형질 중 깃털색 관련 은

색유전자 (silver gene)나 횡반유전자 (barring gene) 등은 병아리

성 감별에 산업적으로 직접 활용되고 있는 유전자들이다. 국내에서

도 은색유전자를 도입한 다산계계통 신품종 육종을 위한 반성유전

계통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이들을 이용한 우량교배조합 시험을 수행

한 바 있으나 실용화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Ohh et al., 1992, 
1993). 이와 더불어 깃털의 조만성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여 병아리

의 성 감별을 위한 종계 계통조성은 현재 다국적 육종회사에서 가

장 많이 이용되는 성 감별 육종 체계이다 (SAFRS, 2011).
병아리의 깃털 조만성 식별 방법은 갓 부화된 병아리 날개 깃의

주부익우 형태로서 구분이 가능하고, 또한 일정 기간 성장 후 꼬리

깃의 형태로서 이의 식별이 가능하다. 본 시험 결과 꼬리 깃의 형

태로서 조만성의 식별은 발생 후 5일째부터 꼬리 깃의 돌출 양상

이 조우성과 만우성 개체 간에 달리 나타나고, 7일령 이후에는 누

구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부화 직후 날개

의 주부익우 형태에 따른 조만성의 여부와 이후 꼬리 깃 성장 형태

에 의한 조만성 구분 간의 판정 일치도는 평균 98% 정도로서 발

생시 주부익우의 형태적 차이로 거의 모든 개체에서 조만우성의 식

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깃털 발생과 관련된 유전 양식에 대

해 Serebrovsky (1922)가 최초로 만우성이 조우성에 대해 우성으

로 반성 유전 양식임을 발견한 이래 이의 유전자 형을 K로 명명하

였으며, 표현형적으로 만우성 개체와 조우성 개체간에 깃털 발생

속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Warren, 1925; 
Hertwig and Rittershaus, 1929). 한편 Mueller and Moultrie
(1952)는 New Hampshire종, White Plymouth Rock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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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orp종 및 교잡종을 대상으로 조만우성의 구분을 위하여 깃

털 발생의 형태적 차이를 분석한 바 6~12주령 때 이들 간 환우 양

상이 현저하게 달리 나타나고, 특히 10주령 때 날개의 2번 2차 정

깃의 환우 유무와 꼬리 깃의 성숙 깃털 유무가 조만성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라 하였다. 브로일러의 경우에도 6~12주령 때 등깃의 성

장 양상이 조우성 개체들이 만우성 개체들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고

하였다(Plumart and Mueller, 1954). 또한 Siegel et al. (1957)은
만우성 개체에 있어서 동형접합체 (KK)를 지닌 개체와 이형접합체

(Kk+)를 가진 개체간에 깃털 성장 양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들의 유전 형태가 불완전우성 유전양식으로 유전자용량

효과 (dosage effect)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표현형적

양상은 Somes (1969)와 McGibbon (1977)이 깃털 조만성에 있어

극도의 만우성 유전자 (Kn)가 존재한다고 발표하여 이전의 불완전

우성유전양식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우성

개체들의 깃털 발생이 조우성 개체에 비해 확연히 성장이 지체되는

양상임으로 조만성의 구분이 뚜렷하다. 따라서 깃털 감별법은 조만

우성 종계 계통만 조성된다면 생산되는 병아리에 대해 감별에 따르

는 별도의 부대 비용 없이 누구나 쉽게 깃털 형태로서 암수 감별이

가능한 실용적 기술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토종 닭 품종들에 대한 깃털 발생

조만성 분포 양상 및 유전자형 빈도를 조사하여 국산 자가성감별

종계 계통조성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내 보유 순계

들 중 흑색 코니시종, 로드아일랜드레드종 및 한국재래닭 적갈색종

에서 조만우성 개체가 혼재함으로 우성과 열성의 조만우성 유전자

가 공존하는 품종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한국재래닭 적갈색종의

경우 조사된 두 집단간에 유사한 유전자형 분포 빈도가 나타남으로

본 품종의 조만우성 유전자의 유전적 조성이 거의 고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토종 품종을 활용하여 생산능력이

우수하고 병아리의 자가성감별이 가능한 국산 종계 계통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닭의 깃털 조만성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깃털의 조만성과 생산능력간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조만성 형질이 많은 경제형질들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조우성 개체들이 만우성

개체에 비해 빠른 성장과 높은 체중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Hurry 
and Nordskog, 1953; Plumart and Mueller, 1954; Saeki and 
Katsuragi, 1961; Goodman and Muir, 1965; Somes, 1970 
Dunnington and Siegel, 1986), 일부 연구자들은 성장율과 이들

형질간에 관련이 없다고도 하였다 (Hays, 1951; Godfrey and 
Farnsworth, 1952; Lowe et al., 1965). 또한 조우성 개체들의 산

란능력이 만우성 개체에 비해 우수하고 (Martin, 1929; Somes, 
1970; Harris et al., 1984), 난중도 높고, 초산일령도 빠름을 보고

하였다 (Lowe et al., 1965). 반면 계란 내 난황 콜레스테롤이나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와 같은 내부 난질과 조만성 간에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Collins et al., 1968, 1970). 생존율과 깃털

조만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만우성 유전

자가 ev21 유전자와 매우 가깝게 연관되어 있어 lymphoid 
leucosis virus에 대한 감염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폐사율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Harris et al., 1984; Bacon et al., 1988; 
Smith and Fadly, 1988, 1994; Iraqi and Smith, 1995). 이와 더

불어 조만성 유전자 좌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조우성

유전자와 만우성 유전자의 분자유전학적 식별 방법을 개발하고

(Smith and Levin, 1991; Tixier-Boichard et al., 1994 Iraqi 
and Smith, 1995), 나아가 만우성 개체의 homozygous와

heterozygous의 구분도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Elferink et al., 
2008). 

지금까지의 다양한 연구 결과 및 본 실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유한 토종 계종들로 자가성감별이 가능하고 생산능력이 우수한

국산 종계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우성 개체들이 만

우성 개체에 비해 여러 생산형질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란계의 경우 국내 보유한 만우성 3개의 품종을 대상으로 모계

계통을 조성하고, 토종 계종 전 품종을 대상으로 조우성 부계 계통

을 조성한다면 생산되는 병아리의 암컷은 모두 조우성 (Zk+W)이
될 것이고, 수컷은 모두 만우성 (ZKZk+)이 되어 깃털의 형태로서 쉽

게 암수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암컷은 모두 조우성임

에 따라 생산 능력도 양호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산 종계를

이용한 육용계의 계통 조성은 생산능력이 우수한 토종 계종을 대상

으로 부모계통 모두 조우성으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육종

체계라 사료된다. 

요    약

초생추의 성 감별은 양계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대표적

인 병아리의 암수 감별 방법은 우모 발생속도에 관여하는 반성유전

자를 이용하여 깃털의 형태적 차이로 성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성감별 토종 닭 종계 개발을 위하여 국내

보유하고 있는 토종 순계를 대상으로 깃털 조만성의 분포 양상 및

이의 유전자형 빈도를 분석하고 더불어 병아리의 깃털 발생 양상에

따른 조우성과 만우성의 식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발생 직

후 병아리의 주부익우 형태에 따른 조만우성의 식별은 조우성의 경

우 주익우가 부익우보다 현저히 길어 형태적 차이가 뚜렷하나, 만

우성은 주부익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꼬리 깃 형태에 따른

조만성의 식별은 5일령 이후 조우성의 경우 꼬리 깃의 성장이 현

저하게 나타나는 반면 만우성의 경우 이러한 성장이 보이지 않았

다. 두 방법 공히 깃털 형태에 따른 조만우성의 구분이 가능하였고, 
주부익우 형태와 꼬리 깃 성장에 의한 식별 간의 판정 일치도는

98% 정도로서 발생 직후 주부익우의 형태적 차이로 거의 모든 개

체에서 조만우성의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시된 품종들

의 조만우성 분포 양상 및 유전자형 빈도는 토종 외래계인 흑색 코

니시종, 로드아일랜드레드종 및 한국재래닭 적갈색종에서만 조우성

과 만우성 개체가 혼재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모두

열성 조만성 유전자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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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종 순계로서 갈색 코니시종, 오골계, 한국재래닭 황갈색종, 회

갈색종, 백색종, 흑색종 및 백색레그혼종들은 모두 조우성만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토종 품종을 이용하여

병아리의 깃털 성 감별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만우성 모 계

통과 조우성 부 계통을 조성한다면 생산되는 병아리의 깃털 형태로

서 쉽게 암수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깃털감별법, 반성유전, 만우성유전자, 유전자형 빈도, 한국

재래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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