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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mount of telomeric DNA was quantified across different breeds (Landrace, Duroc, Yorkshire and 
Berksire), at different ages (90 days old and 180 days old) and among sexes (male and female) in pigs 
raised at the Performance Testing Station of Korea Swine Association, Jinkyo, Korea. The telomeric DNA 
amount was quantified by Quantitative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Q-FISH) using a porcine 
telomeric DNA probe on interphase nuclei of lymphocytes. Analysis revealed that the amount of telomeric 
DNA on the pig lymphocytes was found to decrease with age. The quantity of telomeres significantly 
differed among breeds at 90 days of age. The colored breeds such as Berkshire and Duroc had higher 
amount of telomeric DNA than the Yorkshire and Landrace breed. In addition, the amount of telomeric 
DNA in male lymphocyt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females. I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elomere quantity and their productive traits; average daily gain, loin percent and index valu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ereas body length, feed efficiency and back fat thickness correlated 
negatively. However,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very low and not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mount of telomeres on lymphocytes can be considered as a physiological marker but not 
as a productive marker in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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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텔로미어 (telomere)는 염색체의 양 말단에 존
재하는 고도의 반복 염기서열을 가진 영역을 
말하며, 텔로머레이스 (telomerase)란 효소에 의
해 신장된다. 이를 구성하는 telomeric DNA는 
반복 G-rich sequence로서 짧게는 1Kb에서 수백
Kb의 길이로 직렬식으로 연결되어있다 (Moyzis 

등, 1988). 동물의 경우 종이나 조직에 따라 다
소 이들의 구조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TTAGGG로 구성된 특징적 형태로 존재한다
(Brown 등, 1990). 텔로미어의 길이에 있어 인
간은 5~15 Kb 정도이고,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평균 7~19 Kb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 (De Lange 
등, 1990; Kozik 등, 1998; Nasir 등, 2001; 
McKevitt 등, 2002; Argyle 등, 2003). 반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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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경우 mouse (mus musculus)는 이 보다 훨
씬 긴 50~150 Kb로 보고되고 있다 (Kipling과 
Cooke, 1990). 

텔로미어는 핵 내 염색체의 보호 및 다른 염
색체와의 비정상적 결합을 방지하고, 감수분열 
시 상동염색체간 접합 때 정확한 결합을 이루
게 함으로서 염색체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관
여하는 역할을 한다 (Greider와 Blackburn, 1985; 
Ahmed와 Tollefsbol, 2001; Cottliar와 Slavutsky, 
2001; Sohn 등, 2002; Deng과 Chang, 2007). 일
반적으로 진핵생물의 정상 세포의 경우 1세포 
주기 당 telomeric DNA는 약 50~200 bp 정도 소
실됨이 알려져 있고, 일정길이 이하에 이르면 
분열이 중단되어 세포의 사멸 (apoptosis)이 유
기된다 (Greider와 Blackburn, 1985; Gan 등, 2001). 
그러나 줄기세포와 같은 지속적 증식세포나, 
불멸 세포주, 암세포 및 생식세포에서는 거듭
되는 분열에도 불구하고 텔로머레이스의 활성
화와 더불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Ulaner와 Giudice, 1997; Wright와 
Shay, 2002). 이러한 연유로 최근 텔로미어 길
이 및 텔로머레이스 활성도와 관련한 연구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암과 세
포의 노화와 관련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Robinson, 2000; Pathak 
등, 2002; Parkinson과 Minty, 2007; Londoño- 
Vallejo, 2008). 

돼지의 텔로미어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데 de la Sena 등 (1995) 및 손 등 (2004)이 형광
접합보인법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으로서 돼지 염색체상 텔로미어 분포 양
상을 제시한 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포유류의 
텔로미어 분포가 염색체의 양 말단부에만 위치
하고 있는 양상과 달리 돼지의 경우 염색체의 
양 말단 부위뿐만 아니라 6번 염색체 동원체 
하단부에 interstitial telomere가 분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돼지의 telomeric DNA를 
clonning하고 sequencing한 결과 이들 역시 
TTAGGG의 반복 염기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
졌다 (Chen 등, 2000; Fradiani 등, 2004). 돼지의 
폐, 림프구, 난소, 심장, 근육 및 비장세포의 텔
로미어 길이를 분석한 바 10~30 kb로 나타났고, 

뇌의 경우 10~20 kb, 신장의 경우 9~50 kb로 분
석되었다. 또한 생식세포인 정소의 경우 13~44
kb로 나타나 조직간 특이적 차이는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 이의 길이는 인간에서의 분석 
값 보다는 훨씬 길며, mouse 보다는 다소 짧다
고 보고하였다 (Fradiani 등, 2004). 

돼지는 생리적 측면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성
을 지낸 동물로서 현재 인간의 장기이식을 위
한 가장 대표적인 대체 동물로 이용되고 있다
(Evans 등, 2001).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종으로 연간 1,000만두 정도
의 사육 규모를 가지고, 산업적 규모 역시 단
일 품목으로 농업 전체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
고 있다 (농림부, 2006). 따라서 돼지의 텔로미
어에 대한 연구는 생리적 연구 측면에서나 산
업적 활용을 위한 선발 및 도태의 표지 개발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주제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세포 분화 
및 활성적 특이성과 개체의 성장, 노화의 생물
학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국내 대표적인 종돈을 
대상으로 telomeric DNA probe를 이용한 양적
형광접합보인법 (Quantitative 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Q-FISH)으로서 연령 별, 품종 별, 
성 별 각 개체들의 백혈구 세포의 텔로미어 함
량을 분석 고찰하고, 텔로미어 함유율과 개체 
별 각 생산 능력과의 상관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 

돼지의 백혈구 세포 내 텔로미어 함량 분석
을 위하여 대한양돈협회 제2종돈능력검정소 (경
남 하동군 진교면)에서 검정 사육된 Yorkshire, 
Landrace, Duroc 및 Berkshire종을 대상으로 능
력 검정 개시 시(약 90일령) 암수 162두와 검정 
후(약 180일령) 암수 100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2. Telomeric DNA probe 

Porcine telomeric DNA probe 제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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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GGG의 상보적 염기서열인 CCCTAA가 7번 
반복 (42 mers)된 단일 oligomers를 primer로 이
용하였다. FISH용 probe의 제작은 Dig-PCR 
probe synthesis 방법으로 제조사 (Roche, Mannheim, 
Germany)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다. 즉, primer
를 첨가 후 변성 (denatruation), 접합 (annealing), 
신장 (extension) 과정을 반복 후 대상염기서열
을 증폭하는 것으로 증폭 과정 중 Dig-labeled 
nucleotide가 결합되게 하는 것이다. PCR의 반
응조건은 94 에서 5분간 최초 변성을 시키고, 
94 30초간 변성, 56 에서 30초간 접합, 그리
고 72 에서 30초간 신장하는 과정을 35회 순
환시킨 후 마지막 신장을 72 에서 5분간 실시
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2% agarose gel로 
전기 영동하여 band의 위치와 크기로서 농도를 
확인하였다. 

3. FISH

채혈한 혈액을 30분간 1,500 rpm으로 원심 분
리한 후 혈장층과 적혈구층간에 나타나는 buffy 
coat만을 취하여 백혈구 세포 표본을 준비하였
다. 채취한 백혈구들은 0.06M KCl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용액으로 실온에서 15분간 
저장처리하고, methanol과 acetic acid를 3:1로 
섞은 고정액으로 3회 이상 반복 고정처리를 실
시하였다. 고정 처리가 끝난 세포들을 냉장 보
관된 슬라이드에 3~4 방울 떨어뜨려 표본을 제
작하였다. 이후 슬라이드 건조기에서 3~4시간 
건조 후 곧바로 FISH에 공시하였다.

4. 

본 연구에 시행한 Q-FISH는 조 등 (2005)이 
닭의 telomeric DNA 분포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방법을 다소 변형하여 시행하였다. 

FISH를 위한 전 처리로 준비된 슬라이드 표
본을 RNase A (Sigma-Aldrich)가 함유된 2 × SSC
용액에 담구어 37.5 항온수조에서 30분간 정
치시켜 RNA를 제거하였다. 이후 초자수로 2~3
번 수세하고 연이어 80%, 90%, 100% ethanol로 
수세하여 탈수시키고 슬라이드 표본을 실온에

서 건조시켰다. Hybridization 용액은 13 for- 
mamide와 5 의 4 × hybridization solution (8 ×
SSC, dextran sulphate 40%, DNA MBB grade 4
mg/ml; Roche) 및 telomeric DNA probe 2
(100 ng/ )를 함유한 총 20 로 제조하였다. 
Hybridization 용액을 건조된 슬라이드 표본의 
중앙에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로 덮은 후 밀봉
하였다. 이를 72 aluminum block에서 10분간 
처리하여 probe와 표본 DNA를 변성시키고 다
시 38.5 에서 12시간 이상 hybridization시켰다. 
이후 2 × SSC, PN buffer (0.1% sodium phos- 
phate, 0.1% Nonidet P-40; Roche)로서 씻어내고, 
접합 탐지를 위하여 anti-dig-fluorescein iso- 
thiocyanate conjugate (FITC; Roche)를 슬라이드 
표본에 떨어뜨리고 38.5 에서 30분간 반응시
켰다. 반응이 끝난 표본은 PN buffer로 3회 연
속 세척 후 암소에서 건조시켰다. 배경염색으
로는 propidium iodide solution (PI; Roche)을 떨
어뜨린 후 커버글라스를 덮고 밀봉하였다. 형
광접합 발현 양상은 PI와 FITC 파장대의 겸용 
필터를 부착한 형광현미경(Model AX-70 with 
WIB filter, Olympus, Tokyo, Japan)으로 관찰하
였다. 관찰한 각각의 상은 디지털 카메라(Model 
DP-70, Olympus, Tokyo, Japan)로 촬영하여 상
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저장된 상은 이미지 분
석 프로그램 (MetaMorph®, UIC, Pennsylvania, 
USA)을 이용하여 각 세포 내 telomeric DNA 
함량을 분석하였다. 배경 염색된 붉은 색 (PI)의 
핵 면적 대비, 핵 내 telomeric DNA probe와 접
합된 녹색(FITC)의 형광 signal의 면적을 구하
여 상대적 텔로미어 함량을 계산하였다.

5. 

각 품종 간 경제능력 검정 성적 및 텔로미어 
함유율의 비교는 SAS package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한 one way와 two 
way ANOVA 및 Turkey 다중검정분석법으로 유
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개체 별 텔로미어 함유
율과 생산 능력간의 상관 관계는 단순상관계수
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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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telomeres on interphase nuclei of pig lymphocytes by FISH using 
telomeric DNA probe.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calculated using the 
image analyzer program Metamorph® (a) 3.15%, (b) 1.93%, (c) 1.67%, (d) 1.43%, (e) 
1.11% and (f) 0.63%.

. 결과 및 고찰

1. 

돼지의 성장, 발달, 노화단계의 텔로미어 함
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 연령의 Yorkshire, 
Landrace, Duroc 및 Berkshire 종의 혈액을 이용
하여 각 개체의 백혈구 세포의 표본을 제작하

고, telomeric DNA probe로서 FISH를 수행한 후 
각 개체 별 50개 이상의 상을 획득하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 (image analyzer program; MetaMorph®)
을 이용하여 텔로미어의 상대적 함량을 분석하
였다.

Fig. 1은 돼지의 백혈구 간기 세포의 텔로미
어 분포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이미지 분석 프
로그램에 의한 분석 값을 제시한 것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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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in pig lymphocytes at 90 days old and 180 
days old

90 days (%) 180 days (%) Mean (%)

Berkshire 2.15±0.39  (n=11) 1.77±0.53  (n=6) 2.01±0.47a  (n=17)

Duroc 1.88±0.37  (n=86) 1.77±0.27  (n=60) 1.83±0.33ab (n=146)

Yorkshire 1.79±0.38  (n=44) 1.70±0.31  (n=22) 1.76±0.36b  (n=66)

Landrace 1.77±0.30  (n=21) 1.71±0.32  (n=12) 1.75±0.31b  (n=33)

Mean 1.86±0.371 (n=162) 1.75±0.302 (n=100) 1.81±0.35   (n=262)

The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1,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The bracket (n) is analyzed number of animal.

분석방법에 따른 공시 개체의 90일령 및 180일
령 백혈구 세포의 텔로미어 함유율은 Table 1
과 같다. 90일령 돼지의 백혈구 세포 내 평균 
텔로미어 함유율은 1.86% 정도이고, 180일령에
는 평균 1.75%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 
내 telomeric DNA의 함유율은 유의적으로 감소
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공시된 모든 품종에 
있어 텔로미어 함량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
되나 이의 감축율은 품종 간에 심한 차이를 나
타내었는데 특히 Berkshire 종의 감축율은 타 
품종에 비해 현격한 저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돼지의 연령별 각 백혈
구 세포내의 텔로미어 함량분석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드는 결
과로서 이러한 결과가 축종 간 단순 비교는 어
려우나 Miyashita 등 (2002)이 제시한 0~18년생 
소의 백혈구 세포 내 텔로미어 길이를 분석한 
결과와 최와 손 (2007)이 제시한 한우에서의 연
령별 분석 결과 및 정 등 (2006)이 닭에서 분석
한 결과와 동일한 양상임에 따라 모든 축종에
서 개체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텔로미어 길
이는 유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특히 최와 손 (2007)이 제시한 한우에서의 
텔로미어 함유율의 경우 2년생의 백혈구 내 텔
로미어 함유율이 1.80%, 4년생의 경우 1.73%로 
분석된 결과와 본 분석에서 제시된 돼지의 90
일령 및 180일령 분석 값과 거의 유사한 함유
율임에 따라 본 연령대가 두 축종 간에 생리적

으로 비슷한 나이로 추정된다. 따라서 돼지의 
성장 발달 단계별 백혈구 세포 내 telomeric 
DNA 함량 분석을 통하여 돼지에 있어서도 연
령이 증가함에 따라 텔로미어 길이가 점진적으
로 감소함을 입증하였다.

2. 

돼지의 품종 별 텔로미어 함량을 비교 분석
하기 Yorkshire, Landrace, Duroc 및 Berkshire 종
을 대상으로 품종 별 동일 연령 개체의 혈액을 
이용하여 텔로미어 함량을 Q-FISH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이들의 상대적 함량의 비교 분석 
값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돼지 품종 별 텔로
미어 함유율을 90일령 및 180일령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성장 초기 (90일령)에 순종버크셔가 
다른 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텔로미어 함
량을 나타내었으며 (p<0.05), 유색 종이 백색 종
에 비해 높은 텔로미어 함유율을 보였으나 후
기 성장 시 (180일령) 품종 간 함유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Fig. 2). 이는 
조와 손 (2005)이 재래 닭과 Leghorn종 간의 텔
로미어 함량 비교 분석에서 재래 닭의 백혈구 
세포 내 telomeric DNA 함량이 Leghorn종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는 품종 간 차이 및 최와 손
(2007)이 한우와 홀스타인의 비교에서 한우가 
홀스타인에 비해 높은 텔로미어 함유율을 보인
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서 돼지에서도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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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across breed and age in pig lymphocyt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2.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of lymphocytes in male and female pigs 

Male (%) Female (%) Total (%)

90 d 1.88±0.34  (n=126) 1.75±0.37  (n=36) 1.86±0.37a (n=162)

180 d 1.77±0.30  (n=79) 1.68±0.32  (n=21) 1.75±0.30b (n=100)

Mean 1.84±0.351(n=205) 1.72±0.332(n=57) 1.81±0.35  (n=262)

The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1,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 at p<0.05. 
The bracket (n) is analyzed number of animal.

간 차이를 재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돼지의 세포 증식, 노화, 분화 현상을 품종 간
에 비교할 수 있는 생리학적 품종 특이성의 지
표로 사료된다.

3. 

Yorkshire, Landrace, Duroc 및 Berkshire 종 수
퇘지와 암퇘지의 동일 연령 대비 성별 백혈구 
세포 내 telomeric DNA의 상대적 함량 분석 값
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돼지 성 별 텔로미어 함유율을 90일령 및 

180일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바 수컷의 텔
로미어 함유율은 평균 1.84%, 암컷은 1.72%로 
나타나 수컷이 암컷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telomeric DNA 함량을 보였다 (p<0.05). 90일령
에 비해 180일령에 성 별간 텔로미어 함유율의 
차이가 줄어듬으로서 초기 성장기에는 성 간의 
차이가 현저하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암수간
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특히 성숙 후 동
일 체중 간에는 암수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경우 남자
와 여자의 염색체내 텔로미어 길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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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oductive performance and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of pig breeds at 
the age of 90kg live weight

Breed
Telomeric 

DNA
(%)

Body
length
(cm)

Average
daily gain

(g/d)

Feed
efficiency

Back fat 
thickness

(cm) 

Loin
percent

(%)
Index value

Berkshire 1.77±0.53 105.00±0.01c 1004.43± 67.12ab 2.40±0.08b 1.23±0.20 57.96±2.97 230.08±0.08b

Duroc 1.77±0.27 106.00±0.01b 1088.76±112.44a 2.29±0.11a 1.24±0.13 58.38±1.84 241.36±18.66a

Yorkshire 1.70±0.31 105.19±0.40c   980.59±175.87b 2.37±0.13ab 1.23±0.17 58.60±1.84 228.18±16.95b

Landrace 1.71±0.32 107.86±0.36a 1026.36±175.87ab 2.33±0.16ab 1.30±0.17 58.17±2.96 236.34±22.51ab

Means 1.75±0.30 105.90±0.82 1046.67±128.66 2.32±0.13 1.25±0.15 58.38±2.06 236.10±19.29

The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s
a,b,c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same column significantly differ at p<0.01.

Table 4.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relative amount of telomeric DNA in pig 
lymphocytes at the age of 90kg live weight and their productive traits

Body length Average daily 
gain

Feed
efficiency

Back fat 
thickness Loin % Index value

r －0.02 0.09 －0.06 －0.11 0.002 0.12

p     0.87 0.38     0.57     0.27 0.98 0.22

보고 (Benetos 등, 2001; Perner 등 2003)와 상반
된 결과이다. 그러나 소에 있어서 성 별간 텔
로미어 함유율을 1년 및 2~4년생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 한 바 모든 연령에서 성별 간에 유
의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수컷은 평균 2.47%, 
암컷은 1.90%로 수컷이 암컷에 비해 텔로미어 
함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와 손, 2007) 
본 실험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었다. 따라서 
본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돼지에서 성별 간 텔
로미어 함유율의 차이는 성 간 생리학적 특이
성에 기인된 결과로 사료되어 이의 원인 구명
을 위해서는 연령대별 보다 많은 수의 개체 분
석과 호르몬과의 연관성 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하겠다.

4. 

돼지 각 경제 형질 별 성적과 백혈구 세포 
내 텔로미어 함량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30 kg 검정 개시 (90일령)부터 90 kg 도

달 일령 (180일령)까지 각 개체의 체장, 등지방 
두께, 일당 증체량, 사료 요구율, 정육율 및 선
발지수 값을 조사하고 이들 개체의 혈액 내 백
혈구의 텔로미어 함량을 분석하였다. Table 3은 
공시돈의 각 품종 별 경제능력검정 성적 및 텔
로미어 함유율로서 체장, 일당 증체량, 사료 요
구율 및 선발지수에서 품종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체장에서는 Landrace가 가장 좋
은 성적을 보였으며, 일당 증체량, 사료 요구율 
및 선발지수에서는 Duroc종이 가장 양호한 성
적을 나타내었다 (P<0.01). 각 품종 별 90 kg 검
정개체 (약 180일령)의 텔로미어 함유율은 평균 
1.75%로서 품종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
어 생산능력과 텔로미어 함유율 간의 연관성은 
결부시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는 각 개체 별 능력검정 성적과 텔로
미어 함유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서 
이들 간의 상관 계수를 제시하였다.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축에 있어서 백혈구 세포 
내 텔로미어 함유율과 일당 증체량, 정육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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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지수와는 정(+)의 상관을, 체장, 사료 요구
율 및 등지방 두께와는 부( )의 상관을 보여 
선발 지표로서 매우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나 
이들 간의 상관계수가 낮고 또한 모든 계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분석 값의 의
미가 크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각 경제
형질과 개체의 텔로미어 함유율 간에는 큰 연
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용한 생산 
표지로서의 활용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되나 생리 표지로서의 활용 가치는 매
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돼지의 세포 분화 및 활성적 
특이성과 개체의 성장, 노화의 생물학적 특성
을 구명하고자 국내 대표적인 종돈을 대상으로 
telomeric DNA probe를 이용한 양적형광접합보
인법(Q-FISH)으로서 백혈구 세포의 연령 별, 품
종 별, 성 별 텔로미어 함량을 분석 고찰하고, 
텔로미어 함유율과 개체 별 각 생산 능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공시된 품종은 대한양돈협회 제2
종돈능력검정소에서 검정 사육된 Yorkshire, 
Landrace, Duroc 및 Berkshire종 암수 100두 이
상으로서 분석 결과, 돼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한 텔로미어 함유율의 감소를 나타내
었고, 품종 간에 있어서도 유색 종이 백색 종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텔로미어 함유율을 
보였으며, 성 간에도 수컷이 암컷에 비해 높은 
텔로미어 함유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각 개체 
별 능력검정 성적과 텔로미어 함유율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바 일당 증체량, 정육율 및 
선발지수와는 정(+)의 상관을 보이고, 체장, 사
료 요구율 및 등지방 두께와는 부( )의 상관을 
보여 선발 지표로서 매우 바람직한 양상을 보
이나 이들 간의 상관계수가 낮고 또한 모든 계
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각 경제
형질과 개체의 텔로미어 함유율 간에 큰 연관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텔로미어 함유율이 돼지의 생
리 표지로서 활용은 가능하나 생산능력의 표지

로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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