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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arcass traits on carcass price for Hanwoo cow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path analyses. Data 
for carcass traits and price were collected on mature Hanwoo cow raised in private farms in Kangwon province that were slaughtered 
in 2008. A total of 96 animals with the average slaughter age of 51 months were used in the current study. Of the carcass traits 
studied, marbling score (MAR), dressing percentage (DP), and eye-muscle area (EMA) showed moderate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uction price (AP), whil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eat yield index (MINDEX) with AP were low or even negligibl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AP and carcass price (CP) on cold carcass weight (CWT), back fat thickness (BFT), EMA, MAR, and DP, 
estimates of R2 were 69.86 and 85.43%, respectively.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s for CWT, BFT, EMA, MAR and DP were 
-0.028, -0.106, 0.107, 0.814, and 0.075 in the equation of AP and 0.561, -0.060, 0.083, 0.590, and 0.051 in the equation of CP. 
In path analyses, MAR’s total contribution on the variation of AP was largest (0.667), and the total contributions of MAR and CWT 
on the variation of CP were 0.403 and 0.397.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marbling was the most influential trait on the 
variation of auction price, and marbling and cold carcass weight were critical traits on the variation of carcass price.
(Key words : Carcass traits, Carcass price, Multiple regression, Path analyses)

서    론

한우 번식용 큰 암소의 소고기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가 비육되어 소고기

로 공급되는 간접적인 역할이고 또 하나는 암소 자체가 번식우로서

의 역할이 종료된 후 도축되어 소고기로 공급되는 직접적인 역할이

다. 물론 일생동안 많은 송아지를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암소

에서 쇠고기 공급의 간접적인 역할이 더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나

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큰 암소의 사육두수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쇠고기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우 사육통계를

보면 2009년도 9월 현재 한우 사육 총 두수는 2488천두이고 이중

약 37%에 달하는 927천두가 2세 이상의 암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9). 이 암소들은 대부분이 번식우로

사용되다가 번식우로서의 이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도축되어 소고기

로 국내에 공급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소고기 공급

전략을 수립하거나 번식우 사육농가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번식용으로 사육되는 암소들의 직접적인 소고기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번식용 암소들의 소고기 공급원

으로서의 직접적인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성숙한 암소들에

대한 도체평가와 평가된 도체 형질과 도체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꾸준히 연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한우 암소의 직접적인 소고기 공급

원으로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큰 암소들의 도체 형질과 도체 판매가격을 조사하

고 이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도체 형질을 원인 변수로 하고 도체

판매가격을 반응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및 경로 분석을 통해 도체

판매가격에 미치는 각 도체 형질들의 영향력을 비교 하고자 실시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자 료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강원도 홍천지역에서 번식용으로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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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animals by slaughter month and 
age group

SM
Age group

2 3 4 5 Total
 6 - 5 2 3 10
 7 4 8 1 4 17
 8 5 8 2 4 19 
 9 1 3 3 1  8
10 1 6 7 4 18
11 2 3 1 4 10
12 4 2 2 6 14 

Total 17 35 18 26 96

* SM: slaughter month

되다가 2008년도 6월부터 2008년도 12월 사이에 농협 서울공판장

에서 도축된 한우 성빈우 96두로부터 조사된 도체형질과 경락가격

등이었다. 도축된 암소들의 도축 시 일령은 도축 시까지 이표에 부

착되었던 바코드를 이용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우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체별 생년월일을 조사한 후 도축까

지의 사육일수로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일령에 근거하여 암소

들을 다음과 같이 도축연령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2세 그룹; 도축

시 일령이 720일부터 1,080일 미만인 암소, 3세 그룹; 1080일 이

상-1440일 미만인 암소, 4세 그룹; 1440일 이상-1800일 이상인

암소, 5세 그룹; 1800일 이상인 암소. 도축된 암소 96두의 도축

월 및 도축연령 그룹별 분포는 Table 1과 같았다.
분석에 이용된 조사항목은 도살시 생체중 (live weight (LBW), 

kg), 냉도체중 (carcass weight (CWT), kg),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T), mm), 등심면적 (eye muscle area (EMA), cm2),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AR), 점수), 육량지수 (meat yield 
index (MINDEX), 점수), 도체율 (dressing percentage (DP), %), 
경락단가 (auction price (AP), 원) 및 도체 판매대금 (carcass price
(CP), 천원) 등 9개였는데, 이 중 LBW, CWT, BFT, EMA, 
MAR 및 MINDEX는 정부에서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기준 (농림

부고시 제2007-40호, 2007.6.27)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DP는

LBW에 대한 CWT의 백분비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AP는 도체형

질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실시된 경매과정에서 결정된 해당 도

체의 1kg당 경락가격을 원단위로 조사하였으며 CP는 AP를 CWT
에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천원단위로 조사하였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된 형질 중 LBW, CWT, BFT, 
EMA, MAR 및 DP를 도체형질로 그리고 AP와 CP를 가격변수로

분류하였다.

2.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체 형질들이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SAS Package (ver. 9.0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상관계수 추정,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을

실시했는데, 상관계수 추정과 회귀 분석은 아래 (1)과 같은 선형모

형을 적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다음 얻어진 잔차 (residuals)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잔차를 이용한 이유는 암소들의 도축월과 도

축시 연령이 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편차를 제거하기 위해

서였다. 

Yijk = μ + SMi + AGEj + SMi × AGEj + eijk …………… (1)

여기서, Yijk, μ, SMi, AGEj,, SMi × AGEj, eijk은 각각 개별관측

치, 전체 평균, i번째 도축월의 효과, j번째 도축연령그룹의 효과, i
번째 도축월과 j번째 도축연령그룹 간의 상호작용 효과 및 임의 오

차 항이다.
잔차들의 상관계수는 SAS Package 중 PROC CORR을 이용하

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가격변수들은 도체형질들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격변수들이 도체

형질들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파악하기위해서 가격변수들

을 종속변수 (반응변수)로 지정하고 도체형질들을 독립변수 (원인변

수)로 적합 시킨 아래의 선형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Y = b1 CWT + b2 BFT + b3 EMA + b4 MS + b5 DP + e

여기서 Y는 종속변수로 이용된 AP 또는 CP의 잔차, 그리고

CWT, BFT, EMA, MS 및 DP는 각각 독립변수로 이용된 CWT, 
BFT, EMA, MS 및 DP의 잔차 (혹은 표준화시킨 잔차) 이고 b1, 
b2, b3, b4, b5는 해당 형질들의 회귀계수이며 e는 임의 오차이다.

다중회귀 모형을 적용해서 추정되는 특정 도체형질의 편 회귀계

수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는 모형에 적합 된 다른 도체형

질들은 변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특정 도체형질의 변화로 유발되는

가격변수의 변화량이 된다. 그리고 사전에 개별 관측치들을 해당형

질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준화시킨 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표준화 편 회귀계수 (Standardized partial correlation coeff- 
icient)를 얻게 되는데, 특정 도체형질의 표준화 편 회귀 계수는 모

형에 적합된 다른 도체 형질들은 일정한 상태에서 그 도체형질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가격변수의 변화량이 표준편차단위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표준화 편 회귀계수는 개별 도체 형질들이 가격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다 (Ibi 등, 2006; Kahi 등, 2007). 
표준화 편 회귀계수는 경로계수 (Path coefficient)라는 용어로도

통용되고 있는데 Li (1967)와 Lynch and Walsh (1998) 등은 경로

계수와 독립변량들 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독립변량들이 종속변

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별 독립형질별로 분할하는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변수에 미치는 도체형질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Li (1967)와 Lynch and Walsh (1998) 
등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경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도체 형질이 가격변수에 연결되는 경로는 그 도체 형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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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mple statistics for variables used in the study 

  Traits1) Mean SE CV Min. Max.

LBW (kg) 556.81 6.96 12.25 424.00 751.00

CWT (kg) 319.24 4.77 14.64 230.00 453.00

BFT (mm) 10.95 0.48 43.30 4.00 24.00

EMA (cm2) 78.08 0.97 12.13 58.00 101.00

MARa 3.92 0.19 47.10 1.00 9.00

DP (%) 57.19 0.22 3.78 52.09 63.54

AP 12618.92 274.24 21.29 7033.00 19599.00

CP 4070.35 121.75 29.31 1725.00 7320.18

SAGE (d) 1533.86 53.36 34.08 750.00 2881.00

1) LBW=live weight at slaughter; CWT=cold carcass weight; BFT=back fat thickness; EMA=eye-muscle area; MAR=marbling score; 
DP=dressing percentage; AP=carcass price per 1kg of carcass(unit; Korean Won (KRW), 1 US$≒1,200 KRW); CP=carcass total price 
per animal(unit; 1000KRW); SAGE=age at slaughter.

a evaluated on the Korean Beef Marbling Standard with scores 1 (poor) to 9 (best).

가격변수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경로뿐만 아니라 모형에 적합된 다

른 도체 형질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연결되는 간접경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적합된 도체형질이 5개이므로 각 도체 형질

마다 1개의 직접경로와 4개의 간접경로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특

정 도체 형질이 가격변수의 변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경로를 통

해 미치는 영향력 (직접효과, Direct effect)과 4개의 간접경로를 통

한 미치는 영향력 (간접효과, Indirect effect)을 합해야 한다. 특정

도체 형질의 직접효과는 그 형질과 가격변수 사이의 경로계수를 자

승함으로서 구할 수 있으며, 간접효과는 간접경로 상에 있는 두 개

의 경로계수와 1개의 상관계수를 구하므로서 얻어지게 된다. 즉 도

체 형질들이 가격변수들의 변이에 기여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이 계

산할 수 있다.

Ci = Di + ∑ INDij = PCi
2 + ∑ PCiCCijPCj

여기서, Ci는 개별 도체형질 i의 기여도, Di는 도체 형질 i의 직

접효과, INDij는 형질 j를 통한 형질 i의 간접효과, PCi와 PCj는

형질 i 및 j의 경로계수, 그리고 CCij 는 형질 i와 형질 j의 상관계

수이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 이용된 한우 암소 96두의 도축시 일령, 도체형질 및

가격변수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변이계수가 Table 2에 표시되

어 있다.
도축일령의 평균치는 1533.86일 (약 51개월령) 이었으며 도축일

령이 제일 빠른 개체는 750일 (25개월)이었고, 도축일령이 제일 늦

은 개체는 2881일 (약 96개월)이었다. 도체형질의 평균치는 LBW
가 556.81 kg, CWT가 319.24 kg, BFT가 10.95 mm, EMA가

78.08 cm2, 9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MAR가 3.92, 그리고 DP가

57.19% 였으며, 가격변수로 분류된 AP와 CP의 평균치는 각각

12618원 및 4070천원이었다.
성숙한 한우 암소의 도체 형질 및 경락단가의 평균능력에 대한

최근의 연구보고로는 정 등 (2006)이 평균 산차 6.5산, 평균 연령

8.5세인 한우 노산 암소를 대상으로 240일간의 비육시험을 거친

후 대조구 (처리구)의 평균능력이 LBW에서 583.33 (607.50) kg, 
CWT에서 344.83 (351.33) kg, BFT에서 14.75 (12.00) mm, 
EMA에서 77.17 (85.56) cm2, DP에서 59.11 (59.08) %였으며 시

험 직전에 측정한 체중은 492.25 (493.17) kg 이라고 보고하였고, 
문 등 (2007)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전국 101개 도축장에

서 도축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소의 평균능력이 CWT, BFT, 
EMA 및 MAR에서 각각 307 kg, 10.53 mm, 73.92 cm2 및 4.11 
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외국에서 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도체 형질의 평균능력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Galli 등 (2008)은 헤어포드 종 암소 24두를 3세

그룹, 4~5세 그룹, 6~8세 그룹 및 12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140일

간 방목초지에서 마무리 비육을 실시한 후 도축한 결과 비육종료

후 평균체중은 468.1 kg이었고 도살 후 측정한 CWT, BFT, 
EMA, MAR 및 DP의 평균치는 각각 233.1 kg, 8.85 mm, 61.02
cm2, 3.05 및 50%였음을 보고한 바 있고, Apple 등 (1999)은 83
두의 영국계통의 육우 암소 노폐우 (연령 6~8세)에서 신체충실지수

에 따른 도체 형질들의 평균치는 CWT가 175.2~335.7 kg, BFT
가 0.5~27.3 mm, DP가 48.7~55.1%, EMA가 41.0~78.4 cm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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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ts1) CWT BFT EMA MAR MINDEX DP AP CP

LBW 0.98** 0.28** 0.48** 0.09 -0.40** 0.52** 0.11 0.65** 

CWT 0.30** 0.53** 0.14 -0.41** 0.69** 0.17 0.71** 

BFT 0.11 0.22* -0.94** 0.25* 0.09 0.26* 

EMA 0.12 0.08 0.49** 0.22* 0.47** 

MAR -0.19 0.27** 0.82** 0.68** 

MINDEX -0.28** -0.06 -0.30** 

DP 0.30** 0.62** 

AP 0.81** 

* p <0.05  ** p<0.01
1) LBW=live weight at slaughter; CWT=cold carcass weight; BFT=back fat thickness; EMA=eye-muscle area; MAR = marbling score; 

MINDEX=meat yield index; DP=dressing percentage; AP=carcass price per 1kg of carcass (unit; Korean Won (KRW), 1 US$≒1,200 
KRW); CP=carcass total price per animal (unit; 1000KRW);

Table 3. Residual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raits

범위로서 신체 충실 지수가 클수록 도체 형질의 평균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Cranewell 등 (1996)은 지역 경

매시장에서 구입한 5세 이상인 영국계통 노산 암소 60두에 대해서

즉시 도축했을 때의 평균능력은 DP가 52.1%, CWT가 238.2 kg, 
BFT가 4.3 mm, EMA가 66.8 cm2

이었으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생

리활성물질을 투여한 후 56일간의 마무리 비육을 실시한 결과, DP
는 54.0%, CWT는 308.7 kg, BFT는 1.10 mm, 그리고 EMA는

80.0 cm2
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변이계수 (CV, coefficient of variation)는 다른 집단간에 변이

의 크기를 비교하는 수단으로, 또 동일 집단 내에서 측정단위가 다

른 두 형질 상이의 상대적 변이를 비교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CWT, BFT, EMA 및 MAR의 변이계수는 각각

14.64, 43.30, 12.13 및 47.10%로서 BFT와 MAR의 CV가

CWT나 EMA의 CV 보다 훨씬 컸다. BFT와 MAR의 CV가

CWT나 EMA의 CV 보다 훨씬 큰 결과는 한우에서 황 등 (2008)
이나 김 등 (2006), 그리고 일본 흑모화우에서 Oikawa 등 (2006), 
일본 갈모화종에서 Kahi 등 (2007)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

계통의 소나 인도계통의 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MAR의 CV가 본

연구에서 조사된 47.10% 보다 작은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Smith 등 (2007)은 브라만 거세우에서 15.80%로, Van Vleck 등

(2007)은 여러 육우 품종이 혼합된 집단에서 15.69%로, Rios- 
Utrera (2005) 등은 Bos taurus 계통의 교잡종 및 순종 거세우 집

단에서 14.27%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고된

MAR의 CV와 유럽이나 인도계통의 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AR의 CV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사양방법이나 유전

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원인

으로는 MAR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음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MAR을 평가하는데 있어 Smith 등 (2007)은 200부터 899까지

100단위로 구분한 후 다시 각 단위 내에서 세분하는 평가방법을

이용하였으며, Van Vleck 등 (2007)과 Rios-Utrera 등 (2005)은 2
부터 10.9까지 0.1 단위로 구분 평가한 반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1부터 9 (한국), 또는 1부터 12까지 (일본) 1단위로 구분하여 평가

하고 있다. 한편 Galli 등 (2008)은 헤어포드종 암소에서 도체형질

들의 변이계수를 조사한 결과 CWT가 10.5%, BFT가 28.7%, 
EMA가 12.2%, MAR이 62.2%로서 MAR의 CV가 상당히 큰 결

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MAR을 1부터 7까지 1단위

로 구분 평가하였다. 
Table 3에는 도체 형질 및 가격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표시되

어 있다.
AP와 가장 큰 상관계수를 보인 도체 형질은 MAR (0.82)였고, 

그 다음은 DP (0.30)와 EMA (0.22)순이었다. 반면에 MINDEX는

AP와의 상관계수가 -0.06으로 매우 작았고 그 부호도 음수였는데

MINDEX의 상관계수 -0.06은 MINDEX를 계산하는 산출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형질인 CWT나 BFT 그리고 EMA 보다 AP와의

상관관계가 작은 것이다. 이것은 MINDEX가 성숙한 암소 도체의

경락단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MINDEX와 AP와의 상관계수가 작은 크기의 음수였던 본 연

구와는 달리 정 등 (2009)은 한우 거세우에서 MINDEX와 AP 간

에 비교적 큰 정의 상관계수 (r=0.16)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MAR과 BFT 사이의 정의 상관계수

(r=0.22)는 근내지방도가 양호한 도체 일수록 등지방두께도 두꺼워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한우에 대한 최근

의 연구보고들은 대부분이 MAR과 BFT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 등, 2009; 문 등, 2007; 윤 등, 
2002). 그러나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는 있으나 그 크기가 작아 통

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김 등

(2006)이 한우 거세우 및 비거세우로 구성된 자료에서 0.03, 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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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s of carcass 
traits on carcass price

Price 
variable1)

Carcass 
traits2) Partial3) Standardized 

partial4)

AP CWT -1.40± 4.25 -0.028

BFT -52.10±30.58 -0.106

EMA 26.93±17.70 0.107

MAR 1052.07±78.99 0.814

DP 87.78±97.16 0.075

R2 0.6986 0.6986

CP CWT 12.25±13.01 0.561

BFT -13.01± 9.36 -0.060

EMA 9.17± 5.42 0.083

MAR 335.89±24.17 0.590

DP 25.96±29.73 0.051

R2 0.8543 0.8543

R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1) two price values, AP and CP, were used successively as 

dependent variable.
2) five carcass traits, CWT, BFT, EMA MAR and DP, were 

fitted as independent variable.
3)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
4) standardized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

박 (2002)이 비거세 한우 수소에서 0.02, 황 등이 한우 거세우에서

0.06, Oikawa 등 (2006)이 흑모화우에서 0.04 등으로 0에 가까운

정의 상관계수를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MAR과 BFT 사이

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하지 못한 특성으

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은 근내지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등지방도 함께 증가하는 요인이 되며 등지방두께가 두꺼

워지는 것은 불가식 지방의 함량을 높이므로서 불필요한 사료 지방

의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CWT와 EMA 사이의 상관계수 0.53은 도체중이 무거울수록 등

심면적도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인데, 본

연구의 결과처럼 도체중과 등심면적 사이의 표현형상관계수가 양수

였던 결과로는 한우에서 정 등 (2009)의 0.44, 문 등 (2007)의
0.66, 박과 박 (2002)의 0.67, 윤 등 (2002)의 0.53, 황 등 (2008)
의 0.53 등이 있으며 외국에서는 Smith (2007) 등이 브라만종 거

세우에서 CWT와 EMA 사이의 표현형 상관계수가 0.39였음을 그

리고 Gresham 등 (1986)은 분만직후의 육우 암소 82두로부터 조

사한 도체중과 EMA 사이의 상관계수가 0.57이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Table 4에는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추정된 형질별 편회귀계수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와 표준화 편회귀계수 (Standardized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를 표시하였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

수로 포함된 도체형질은 CWT, BFT, EMA, MAR 및 DP 등 5개

였고, 종속변수로는 AP와 CP가 교대로 이용되었다.
다중회귀모형의 R2 값은 AP에서 69.86%, 그리고 CP에서

85.43%로 나타나 회귀 모형에 적합된 5개의 도체형질들은 AP의

변이 중 69.86%를 그리고 CP의 변이 중 85.43%를 설명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FT와 MAR에 대한 AP의 편회귀 계수는 각각 -52.10원과

1052.07원으로 나타나 다른 도체 형질들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BFT가 1 mm 증가함에 따라 AP는

52.10원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MAR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AP는 1052.07원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BFT에 대한 CP의 회귀계수는 -13.01로서 BFT가 1 mm 증가

함에 따른 CP의 변화량은 약 13천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같이 BFT에 대한 회귀계수가 AP와 CP에서 모두 음수

로 추정된 것은 Ibi 등 (2006)이 일본의 흑모 화우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표준화 편회귀계수의 절대값은 해당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 AP의 경우 MAR
에서 0.814로 제일 컸다. 이것은 다른 독립변량들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MAR이 1 표준편차 증가하면

이 원인으로 인해 AP는 0.814 표준편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MAR에 이어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컸던 도체 형질은

BFT 였으며 그 값은 -0.106으로 나타나 BFT가 1 표준편차 증가

할수록 AP는 0.106 표준편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

변수로 모형에 적합된 5개의 도체 형질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작

았던 형질은 CWT로 표준화 편회귀계수의 크기가 -0.028에 불과

하였다. 그 외 AP에 대한 EMA와 DP의 표준화 편회귀계수는 각

각 0.107과 0.075였다. CP의 경우에는 CWT가 0.561, BFT가

-0.060, EMA가 0.083, MAR이 0.590 그리고 DP가 0.051로서

CP에 미치는 영향력은 MAR이 제일 컸으며 그 다음으로 CWT가

영향력이 큰 형질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BFT, EMA 및 DP는

CP에 미치는 영향력이 CWT나 MAR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CWT, BFT, EMA, MS 및 DP와 종속변수인 AP나

CP와의 관계를 도체 형질들 간의 상관계수와 도체 형질에 대한 가

격변수들의 표준화 편 회귀계수 즉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경로도

(Path diagram)로 표현하면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단일방향 화살표 (single headed arrow)와 양방향 화

살표 (double headed arrow)는 각각 경로계수와 상관계수를 의미

한다. 그림에서 각 도체 형질은 종속변량인 가격변수로 직접 연결

되는 경로와 다른 도체 형질들을 경유해서 종속변량으로 연결되는

간접경로가 있는데, 도체중의 예를 들면 직접경로 1개와 BFT, 
EMA, MAR, 및 DP를 경유해서 종속변량으로 연결되는 4개의 간

접경로가 있다. 각 도체 형질로부터 종속변량에 연결되는 단일방향

화살표 (single headed arrow)상의 수자는 Table 4에 제시되었던

표준화 편회귀계수이며 양방향 화살표 (double headed arrow)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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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ath contribution of carcass traits to carcass prices

CWT BFT EMA MAR DP

AP CWT 0.0008 0.0009 -0.0016 -0.0033 -0.0015 

BFT 0.0009 0.0111 -0.0012 -0.0185 -0.0020 

EMA -0.0016 -0.0012 0.0114 0.0107 0.0039 

MAR -0.0033 -0.0185 0.0107 0.6619 0.0165 

DP -0.0015 -0.0020 0.0039 0.0165 0.0057 

TC1 -0.0047 -0.0097 0.0232 0.6672 0.0226 

CP CWT 0.3145 -0.0101 0.0247 0.0479 0.0195 

BFT -0.0101 0.0036 -0.0005 -0.0076 -0.0008 

EMA 0.0247 -0.0005 0.0068 0.0060 0.0020 

MAR 0.0479 -0.0076 0.0060 0.3485 0.0080 

DP 0.0195 -0.0008 0.0020 0.0080 0.0026 

TC 0.3965 -0.0155 0.0390 0.4028 0.0313 

 * diagonals: direct contribution of each carcass trait on the variation of dependent price variables, obtained from square of path 
coefficient.

** off diagonals: joint contribution resulting from correlations between carcass traits and path coefficients of carcass traits.
1) TC: Total contribution of each carcass traits on the variation of dependent price variables, obtained by summing over the direct 

contribution of a trait and all indirect contributions through correlated carcass traits.

에 표시된 수자는 Table 3에 제시된 상관계수이다. 
다중회귀 모형의 R2는 종속변수인 AP나 CP에서 나타나는 변이

중 독립변량으로 모형에 적합된 CWT, BFT, EMA, MAR 및 DP
의 종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된 부분을 의미한다. 이 R2는 경로

계수와 도체 형질들 간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개별 도체형질별로

분할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도체형질별로 분할된 편 결정계수는 해

당 도체 형질이 종속변량의 변이에 기여하는 크기가 되며 이것을

통해 개별 도체형질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좀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MAR이 AP의 변이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6619 (=0.8136×  

0.8136)이고, 4개의 간접효과는 각각 -0.0033 (=0.8163× 0.14
×(-0.0282)), -0.0185 (=0.8163 ×0.22 ×(-0.1056)), 0.0107
(=0.8163 ×0.0107 ×0.1066) 그리고 0.0165 (=0.8163 ×0.27
×0.0754) 이다. 따라서 MAR이 AP의 변이에 기여하는 영향력의

크기 즉 상대적 기여도는 0.6672 (=0.6619-0.0033-0.0185 
+0.0107+0.0165)가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AP와 CP의

변이에 미치는 개별 도체형질들의 영향력이 Table 5에 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 변이요인으로 선정된 5개의 도체 형질 (CWT, 
BFT, EMA, MAR 및 DP) 중에서는 MAR이 AP의 변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EMA와 DP는 AP의 변이에 대

한 상대적 기여도가 각각 0.0232 및 0.0226으로 MAR의 영향력

(0.6672)에 비해 매우 작았으나 CWT나 BFT의 영향력 (각각

-0.0047과 -0.0097) 보다는 다소 큰 편이었다. CP의 변이에 기

여하는 5개 도체 형질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면 MAR이 0.4028로

제일 컸으며 그 다음이 CWT의 0.3965로 컸던 반면에 BFT의 기

여도는 -0.0155로 5개의 도체 형질 중에서 제일 작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AP를 결정하는데는 MAR이 그리고 CP를 결정하는

데는 MAR과 CWT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적으로 농가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AP 보다는 CP가 더 중요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AP는 단순히 도체의 질을 결정하

는 판단기준이 되지만 CP는 농가의 조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CWT와 MAR의 기여도 는 Pyatt (2005) 등

이 보고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였는데 Pyatt (2005)는
CP의 변이 중에서 CWT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이 51%였고, 
MAR이 담당하는 부분이 10%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BFT가 CP의 변이 중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매우

작았다. 이것은 연령이 많은 암소에서 등지방두께가 도체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번식에

이용하던 암소에서는 출하 전 마무리 비육을 하는 과정에서 등지방

두께를 늘리더라도 도체의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

한다. 그렇더라도 등지방두께의 침착이 식품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생산하고 그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살코기를 생산하는 단

가에 비해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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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th diagram illustrating cause and effect relation-
ships between carcass traits (CWT, BFT, EMA, 
MAR and DP) and carcass prices (AP or CP). 
Numbers along single-headed arrows are path 
coefficients. Numbers along double-headed arrows
are path coefficient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raits were calculated using the residual 
values, listed in table 3. Path coefficients were 
standardized partial regression coefficients of 
carcass traits on carcass value, AP(CP), listed 
in table 4.

요    약

본 연구는 성숙한 한우 암소 도체에서 몇 개의 도체형질들이 경

락단가나 도체가격과 같은 가격변수의 변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

악하기 위하여 도체형질과 가격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추정, 다중회

귀분석 및 경로분석 등을 실시했다. 자료는 강원도 홍천지역 한우

사육농가에서 번식우로 사용되다 2008년도에 도축된 96두의 도체

판정결과를 이용하였다. 도축된 암소들의 도축시 평균 나이는 약

51개월 령이었으며, 도살시 생체중, 냉도체중, 등지방두께, 등심면

적, 9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 근내지방도 및 도체율의 평균치는 각

각 556.81 kg, 319.24 kg, 10.95 mm, 78.08 cm2, 3.92 및 57.19%
였다. 그리고 도체경락단가와 도체가격은 각각 12,681원 및 4,070
천원이었다. 경락단가와 상관계수가 큰 형질은 MAR, DP 및

EMA 등이었고 육량지수는 상관계수가 제일 작았다. 
도체 경락단가를 종속변수로 CWT, BFT, EMA MAR 및 DP 

등 5개의 도체 형질을 독립변수로 적합시켜 추정한 다중회귀 방정

식에서 모형 방정식의 결정계수는 69.86%였고, 도체가격을 종속변

수로 하여 추정한 모형 방정식의 결정계수는 85.43%였다. 다중회

귀 분석에서 CWT, BFT, EMA, MAR 및 DP의 표준화 편회귀

계수는 AP를 종속변량으로 한 방정식에서 각각 -0.028, -0.106, 
0.107, 0.814, 0.075, 그리고 CP를 종속변량으로 하는 방정식에서

는 각각 0.561, -0.060, 0.083, 0.590, 및 0.051으로 나타나 AP
의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질은 MAR 이었고, CP의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질은 CWT와 MAR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로분석 결과에서도 AP의 변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질은

MAR로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친 MAR의 기여도는 0.668이

었다. 그리고 CP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MAR의 기여도는 0.408 
그리고 CWT의 기여도는 0.397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육량지수는 AP나 CP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AP의 변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MAR이고 CP
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형질은 MAR과 CWT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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