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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genetic parameters for ultrasound and carcass traits in Hanwoo. Heritabilities and genetic 
and phenotypic correlations were estimated for carcass and ultrasound measurements collected from Hanwoo cows (n=312) born at 
Hanwoo experiment station. Traits evaluated were eye muscle area (EMA), backfat thickness (BF), marbling score (MS) from 
carcass, and ultrasound eye muscle area (UEMA), ultrasound backfat (UBF), and ultrasound marbling score (UMS). Parameters were 
estimated using multi-trait animal models byderivative-free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procedures. Estimated heritabilities for 
UBF, UEMA and UMS were 0.43, 0.23 and 0.32, while heritabilities for BF, EMA and MS were 0.33, 0.13 and 0.33 in fattened 
cows, respectively. Genetic correlations between ultrasound and carcass measurements were estimated to －0.19, －0.61, and     
－0.36 for UBF: UEMA, UBF: UMS, and UEMA: UMS in fattened cows, respectively. Phenotypic correlations between 
ultrasound and carcass measurements were 0.03, 0.13 and 0.26 for UBF: UEMA, UBF: UMS, and UEMA: UMS in fattened 
cows, respectively. As for the steer, genetic correlations between ultrasound and carcass measurements were 0.36, －0.80 and 0.27 
for UBF: UEMA, UBF: UMS, and UEMA: UMS in steers, respectively. Phenotypic correlations between ultrasound and carcass 
measurements were 0.13, 0.07 and 0.41 for UBF: UEMA, UBF: UMS, and UEMA: UMS in steers,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finding would be very useful to implement into Hanwoo breeding program.
(Key words : Hanwoo, Ultrasound, Carcass, Genetic parameter)

서    론

음 를 이용한 생체 정보 수집은 한우 개량 측면에서 소를 도

축하지 않고서도 육질  육량을 추정하여 개량을 속도를 배가 시

킬 수 있고 농가 경  측면에서도 출하 시기  방법의 조 로 수

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생 동안 
많은 후손을 생산 할 수 있는 수소는 후 검정을 통해 종축으로 선

발할 수 있지만 암소는 일생 동안 생산하는 후손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후 검정을 통한 종축 선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음

 기술을 용한 종축 선발기법은 수소 선발 보다는 암소 선발에

서 활용가치가 더 클 것으로 기 된다.
암소의 육질에 한 유 능력평가를 해서는 여러 마리의 후  

자손의 도축 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실 으로 암소의 번식능력이 

활발한 기간 동안에 충분한 두수의 자손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우

므로 유 능력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 비록 오랜 시
간을 기다려 충분한 후손의 정보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유 능력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노령으로 인해 

번식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축으로서의 가치도 하될 수밖에 

없다. 만약 암소 선발에 음  기술을 용한다면 이런 문제를 개

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음 를 이용한 도체형질 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한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이 수행되었으며 지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
국에서는 음 를 이용하여 성장단계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  

 지방교잡 등을 추정한 후 회귀분석을 통해 비육 종료 후의 도체 

평가 결과를 측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原田, 1986 原田, 
1992 Hartjen 등, 1993; Gresham 등, 1994), Angus나 Hereford 
육우에 있어서 생후 12개월령에 음 를 이용하여 육질을 추정하

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Kemp 등, 2002; Devitt and Wilton, 



Kim et al. ; Genetic Parameters for Ultrasound and Carcass Traits in Hanwoo 

－   －332

  Var  = a = Aσ2
a  0

e 0   Iσ2
e

  Var  = 
ai
aj
ei
ej

=
giiA
gjiA 

0 
0  

gijA
gjjA 

0 
0 

0
0
rii
rji

0
0
rij
rjj

2001), 국내에서도 한우를 상으로 음  활용도  측 정확도

를 높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Bang 등, 1994; Kim 
등, 1995; Yoon 등, 1997; Jeong, 1997; Cha, 1997; Song 등, 
2002; Rhee, 2002), Crews Jr. 등 (2001)은 음 를 통해 측정한 

등심단면 이 도축 후 조사한 등심단면 이나 정육율과 정의 유

상  계가 있고, 등지방두께의 음  측정치도 도축 후 조사한 

등지방두께와 정의 유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는 한우 거세우와 비육시킨 암소의 생체 음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시 출생년도, 출생계   성별의 효과에 따른 자료

를 이용하여 유 모수를 추정하 고, 도체자료를 이용한 유 모수

와 비교하 다. 한 음  측정 형질과 도체형질에 한 유 분

산과 유 상   표 형상 을 분석하여 각 형질간 연 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용하여 한우개량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  조사항목

본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1998년부터 2009년
까지 출생한 암소 159두, 거세우 153두로부터 생체 음  측정치

와 도축 후 얻어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 , 근내지방도를 상으
로 수행하 다. 
음  측정은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도축 약 1개월 에 

실시하 고, 음 기는 Real-time B-mode 방식 (주 수 3.5MHz, 
18 cm linear prone)을 이용하 다. 음  측정 부 는 행 도체

등  정과 동일한 소의 좌측 복부의 제 13흉추와 제 1요추사이
를 등선에서 배 쪽으로 직각이 되게 측정하 다. 음  화상 독

은 근내지방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주 인 단에 의하여 소 도체

등 제의 육질등 과 동일한 기 으로 근내지방도가 가장 낮은 

No. 1에서 가장 높은 No. 9까지 분류하 고 등지방두께와 등심단

면 은 컴퓨터에서 제공된 로그램으로 측정하 다. 도체형질 평
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 도체등  정기 에 의거하여 조사하

다.
유 모수 추정을 한 통 일은 자료가 조사된 개체를 기  

세 로 하여 세 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선조를 악하고 정리하

는데 통 일을 구성하는 체 개체 수는 1,144두 다.

2. 통계분석

(1) 환경요인의 유의성 검정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선형 모형을 용하여 고정효

과에 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 다.

Yijkl = μ + Yeari + Seasonj + Sexk + Sage(L)/Sexk + Sage(Q)/ 
Sexk + eijkl

  여기서
  Yijkl = 개별 측치
  Yeari = i 번째 출생년도의 고정효과
  Seasoni = j 번째 출생계 의 고정효과

  Sexk = k 번째 성의 효과(암소  거세)
  Sage(L)/Sexk = k 번째 성 내에서 도축 일령의 1차식 효과 
  Sage(Q)/Sexk = k 번째 성 내에서 도축 일령의 2차식 효과 
  eijkl = 임의 오차

(2) 유 모수 추정

유 모수 추정은 다음과 같은 혼합모형을 용하여 실시했다. 

  y = Xβ + Za + e 

  여기서, 
  y = 개별 측치
  X = 출생년도, 출생계 , 성, 그리고 성에 포개어진 도축시 일령

의 일차식 효과  성에 포개어진 도축시 일령의 이차식 

효과로 구성되는 고정효과의 계수 행렬

  β = 고정효과
  Z = 상가  개체 유 효과의 계수행렬

  a = 상가  개체 유 효과

  e = 임의 환경효과

본 연구에서는 단형질 분석을 통해서 유 력을 추정하는 동시에 

6개의 형질을 동시에 분석한 다형질 분석을 통해서는 유 력과 함

께 상 계수를 추정하 는데 단형질 분석 모형에 용되는 공분산 

구조는 다음과 같았으며, 

  
   

  여기서,
  A = 연계수행렬

  I = 각성분이 1인 단 행렬

  σ2
a= 상가  개체 유 분산

  σ2
e= 오차분산

  다형질 분석 모형에 용되는 공분산 구조는 다음과 같았다. 

  여기서,
  A = 연계수행렬

  ai = i 번째 형질의 개체 유 효과 

  aj = j 번째 형질의 개체 유 효과 

  ei = i 번째 형질의 임의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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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ple statistics of ultrasound and carcass traits

Traits
Total Female Steer

N Mean SD N Mean SD N Mean SD
Uage 312 1,495.67 944.14 159 2,107.72 991.89 153 859.62 45.48
UBF 312 10.81 4.84 159 12.16 5.43 153 9.41 3.65

UEMA 312 86.79 8.66 159 86.22 8.75 153 87.38 8.56
UMS 312 4.89 1.78 159 4.64 1.67 153 5.16 1.84
Age 312 1,520.17 938.53 159 2,126.72 987.47 153 889.83 62.34
CW 312 381.96 52.39 159 371.20 50.31 153 393.14 52.32
BF 312 11.99 5.64 159 13.35 6.59 153 10.59 4.02

EMA 312 88.47 11.72 159 87.14 11.14 153 89.84 12.19
MS 312 5.09 1.96 159 4.28 1.79 153 5.93 1.77

Uage: age (days) at ultrasound measurement,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mm), UEMA: ultrasound eye muscle area (cm2),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scored 1 (emaciated) - 9 (abundant)), Age: age (days) at slaughter, CW: carcass weight (kg), BF: carcass backfat 
thickness (mm), EMA: carcass eye muscle area (cm2), MS: carcass marbling score(scored 1 (emaciated) - 9(abundant))

  ej = j 번째 형질의 임의 오차
  gii = I 번째 형질의 상가  개체 유  분산 

  gjj = j 번째 형질의 상가  개체 유  분산

  gij = i 번째 형질과 j 번째 형질 사이의 상가  개체 유  공분산

  rii = i 번째 형질의 임의 오차 분산
  rjj = j 번째 형질의 임의 오차 분산
  rij = i 번째 형질과 j 번째 형질 사이의 임의 오차 공분산

본 연구의 유 모수 추정은 ASREML (Gilmour et al, 2006)을 
이용하여 추정하 고 유 력 (h2)은 추정된 표 형 분산에 한 상

가  개체 유 분산의 비율로 계산하 다.

결과 및 고찰

1. 단순 통계량

본 연구에 공시된 재료는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에서 사육

인 312두의 한우 암소  거세우로부터 수집된 자료로서 조사된 

각 형질들의 기 통계량을 Table 1에 표시하 다. 음  측정형질

과 도축형질의 평균값을 보면, 음  등지방두께는 암소 12.16
mm, 거세우 9.41 mm로 암소가 조  더 두꺼웠고, 실제 도축 시 
등지방두께는 암소 13.35 mm, 거세우 10.59 mm로 암소와 거세우 
모두 도축 시 실측치가 음  측정치 보다 약간 두꺼웠다. 한 

등심단면 에 있어서도 음  등심단면 은 암소 86.22 cm2, 거세
우 87.38 cm2로 성별 간 차이가 없었고, 도축 시 등심단면 은 암

소 87.14 cm2, 거세우 89.84 cm2
로 음  등심단면 보다 약간 

증가하 다. 음  근내지방도는 암소 4.64, 거세우 5.16으로 거
세우가 조  높았고, 도체 근내지방도는 암소 4.28, 거세우 5.93으
로 모두 음  측정치 보다 조  증가하 다. 체 으로 도체 형

질들이 음  측정값보다 조  높게 조사되었는데 음  측정 후 

1달 정도 더 비육된 후 도축하 기 때문에 성 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Koo 등 (2011)이 보고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2006년부
터 2009년까지 등 정 된 한우 암소에 한 도체형질 성 을 보

면 도체 은 313.4 kg, 등심단면 은 75.24 cm2, 등지방두께에서는 
11.82 mm, 근내지방도에서는 4.30으로 보고하 다. 본 조사에서의 
암소 도체형질 값이 구 등이 보고한 결과에 비하여 비교  높게 조

사되었는데 한우시험장 자료는 송아지를 분만 후 약 10개월 가량 
문 으로 비육 실험을 거친 후 조사된 성 이고 축산물품질평가

원에서 조사된 자료는 일반 농가에서 수집된 결과이기 때문에 나타

난 차이로 사료된다. 
Koo 등 (2011)이 보고한 한우 거세우에 한 도체형질 성 을 

보면 도체 은 415 kg, 등심단면 은 88.29 cm2, 등지방두께에서는 
12.71 mm, 근내지방도에서는 5.42으로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

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분산분석

한우 비육 암소의 도체형질과 음  도체형질에 한 환경요인

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실시한 분산분석 결과를 Table 2에 요
약하 다. 음  등지방두께에서 분만년도  음  측정일의 효

과는 고도의 유의성을 보 으나, 분만계   성별의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  등심단면 에서는 분

만년도와 분만계 에서 통계  유의차를 보 고, 음  근내지방

도에서는 분만년도와 음  측정일의 효과가 통계  유의차를 나

타내었다.

3. 유 력, 유 상   표 형상

도체형질  음  측정형질에 해 암소자료만 분리하여 단형

질 개체모형으로 추정한 분산 성분과 유 력을 Table 3에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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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variance for ultrasound and carcass traits

Source df
Mean Square

UBF UEMA UMS BF EMA MS
Year 13 116.55*** 132.81*  5.82* 137.26*** 153.58  4.89*

Season 3  24.30 248.71*  3.96  48.46 552.18** 2.02
Sex 1   8.46 108.41  3.88  50.47  57.88 3.20
Age 1  91.2** 357.76* 12.86* 164.6* 312.50* 3.59
Error 290  17.35  66.82  3.07  24.1 126.67 3.06

**: P<0.01, *: P<0.05, df: degree of freedom,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mm), UEMA: ultrasound eye muscle area (cm2),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scored 1(emaciated) - 9 (abundant)), BF: carcass backfat thickness (mm), EMA: carcass eye muscle area (cm2), 
MS: carcass marbling score (scored 1(emaciated) - 9(abundant)), Age: age at measurement.

Table 3. Variances and heritabilities estimated for ultrasound and carcass traits in female

Traits σ2
a σ2

e σ2
p h2

UBF 11.91  16.05  27.96 0.43
UEMA 17.10  56.57  73.67 0.23
UMS  0.86   1.84   2.70 0.32
BF 13.33  27.00  40.33 0.33

EMA 16.07 103.80 119.87 0.13
MS  1.01   2.02   3.03 0.33

UBF: ultrasound back fat thickness (mm), UEMA: ultrasound eye muscle area (cm2),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scored 1 
(emaciated) - 9(abundant)), BF: carcass backfat thickness (mm), EMA: carcass eye muscle area (cm2), MS: carcass marbling score (scored 
1(emaciated) - 9 (abundant)) σ2

a: direct additive genetic variance, σ2
e: environmental variance, σ2

p: phenotypic variance, h2: heritability.

한우 암소에 있어서 음  등지방두께의 유 력은 0.43이었고, 
음  등심단면 의 유 력은 0.23 그리고 음  근내지방도의 

유 력은 0.32이었다. 그리고 도체 형질의 유 력은 등지방두께가 

0.33, 등심단면 이 0.13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0.33이었다. 음  

측정 자료나 도체 자료 모두 등심단면 의 유 력 추정치가 등지방

두께 유 력이나 근내지방도 유 력 보다 낮게 추정되었다.
한우에 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보고를 살펴보면 Park 등

(2012)은 한우 번식 암소의 음  측정 자료에 해 반복 측정 

개체모형 (repeated records animal model)을 용하여 분석한 결
과 음  등심단면 의 유 력이 0.31, 음  등지방두께의 유

력이 0.38 그리고 음  근내지방도의 유 력이 0.27이었음을 보
고하 으며, Lee와 Yeo 등 (2011)은 경북도내 10개 지역 한우 사
육농가 52호에서 사육 인 18개월 이상 암소 1,648두를 상으로 
생체 음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유 모수를 추정한 결과, 등지
방두께의 유 력을 0.35 그리고 근내지방도의 유 력을 0.23으로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음  형질의 유 력 추정치

들 에서 등지방두께나 근내지방도의 유 력은 Park 등 (2012)이
나 Lee와 Yeo 등 (2011)의 추정치와 비슷한 크기 으나 등심단면

은 Park 등 (2012)의 결과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한편, Crews Jr. 등 (2002)은 심멘탈 미경산우에 있어서 음  

등심단면  유 력을 0.51 그리고 음  등지방두께의 유 력을 

0.69로 매우 높게 보고한 바 있으며, Crews Jr.와 Kemp 등

(2003)은 평균 일령이 427일인 번식기의 육우 암소와 수소에서 추
정한 음  등심단면 의 유 력을 각각 0.47과 0.52 그리고 
음  등지방 두께의 유 력을 각각 0.49와 0.35로 보고한 바 있다.
도체형질  음  형질 자료들 간의 다형질모형을 이용한 유

상 (genetic correlation)  표 형상 (phenotypic correlation)
을 암컷 자료와 거세우 자료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와 암컷 자료

와 거세우 자료를 통합하여 추정한 결과를 Table 4에 표시하 다.
암소에 있어서 음  측정형질 간 유 상 계수는 음  등지

방두께와 음  등심단면  사이가 －0.19, 음  등지방두께와 

음  근내지방도 사이가 －0.61 그리고 음  등심단면 과 

음  근내지방도 사이가 －0.36으로 각 형질 간 부(－)의 유 상

을 보 으며 암컷 자료와 거세우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도 음  형질들 간의 유  상 계수는 음수로 나타났다. 음  

측정 형질들 간의 표 형상  계수에서는 암컷 자료, 거세우 자료 
 통합 자료에서 모두 작은 정 (+)의 상 계수가 나타났는데 이 

에서도 음  등심단면 과 음  근내지방도 사이의 표 형 

상 계수가 비교  큰 편이었다. 
음  측정형질 사이의 유 상  계수와 표 형 상 계수에 

한 Lee와 Yeo (2011)의 결과를 보면 음  등지방두께와 음  

등심단면  사이의 유 상  계수를 0.35, 음  등지방두께와 

음  근내지방도 사이의 유 상  계수를 0.48, 그리고 음  등

심단면 과 음  근내지방도 사이의 유 상  계수를 0.56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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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etic and phenotypic correlations between ultrasound and carcass traits

Sex Traits UBF UEMA UMS BF EMA MS

Female

UBF 0.37±0.28 0.03±0.10 0.13±0.10 0.90±0.02 －0.08±0.10 0.05±0.10
UEMA －0.19±0.61 0.35±0.32 0.26±0.10 0.03±0.10 0.86±0.03 0.17±0.10
UMS －0.61±0.65 －0.36±0.78 0.35±0.29 0.18±0.10 0.24±0.10 0.81±0.03
BF 0.97±0.08 －0.36±0.67 －0.42±0.68 0.34±0.30 －0.06±0.10 0.05±0.10

EMA －0.38±0.62 0.94±0.16 －0.36±0.85 －0.57±0.69 0.29±0.30 0.21±0.10
MS －0.45±0.58 －0.12±0.67 0.92±0.14 －0.29±0.69 －0.24±0.78 0.46±0.36

Steer

UBF 0.17±0.36 0.13±0.09 0.07±0.09 0.77±0.04 0.02±0.09 －0.08±0.10
UEMA 0.36±nd   0.10±0.25 0.41±0.7 0.01±0.09 0.69±0.05 0.31±0.08
UMS －0.80±nd 0.27±nd 0.09±0.20 －0.02±0.09 0.30±0.08 0.76±0.04
BF 0.95±0.24 0.06±nd －0.94±nd 0.24±0.35 0.00±0.09 －0.07±0.10

EMA 0.31±nd 1.00±nd 0.33±nd 0.00±nd 0.04±0.31 0.35±0.08
MS －0.98±nd －0.17±nd 0.90±0.89 －0.99±nd －0.11±nd 0.06±0.30

Total

UBF 0.31±0.18 0.07±0.07 0.10±0.07 0.86±0.02 －0.04±0.07 －0.00±0.07
UEMA －0.27±0.48 0.34±0.20 0.33±0.06 0.03±0.07 0.79±0.03 0.25±0.06
UMS －0.79±0.44 －0.16±0.45 0.31±0.15 0.08±0.07 0.28±0.06 0.79±0.02
BF 0.97±0.06 －0.45±0.55 －0.76±0.50 0.26±0.20 －0.04±0.07 －0.00±0.07

EMA －0.46±0.42 0.98±0.09 0.01±0.39 －0.61±0.49 0.43±0.20 0.29±0.06
MS －0.79±0.45 －0.27±0.51 0.99±0.07 －0.72±0.51 －0.09±0.45 0.31±0.18

Phenotypic correlations: above the diagonal, Genetic correlations: below the diagonal, Heritabilities: the diagonal, nd: standard errors 
were not detected, UBF: ultrasound backfat thickness (mm), UEMA: ultrasound eye muscle area (cm2), UMS: ultrasound marbling score
(scored 1 (emaciated) - 9(abundant)), BF: carcass backfat thickness (mm), EMA: carcass eye muscle area (cm2), MS: carcass marbling 
score (scored 1 (emaciated) - 9(abundant)).

보고하여 음  형질들 간의 유 상  계수가 모두 음수 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표 형상 에 있어

서는 Lee와 Yeo (2011)의 결과에서도 음  형질들 간의 상 계

수들이 모두 양수 던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음  측정 형질과 실제 도체형질 간 유 상 을 

보면 암소에서 등지방두께가 0.97, 등심단면 이 0.94 그리고 근내
지방도가 0.9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세
우 자료나 통합한 자료에서도 일 되게 나타났다. 한편 표 형 상

계수도 음  측정치와 도체 실측치 간의 표 형 상 계수가 모

두 정(+)으로 추정되었지만 그 크기에서 유 상  계수들 보다 약

간 작았다.
음  측정치와 실제 도체에서 측정한 값들 사이에 유 으로

나 표 형 으로 높은 수 의 정 (+) 상 이 존재하는 본 연구 결

과는 육질 개량을 한 간  선발의 도구로 음  측정 자료를 활

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 번식우와 거세우의 도체형질과 음  측정형질

의 유 모수를 추정하여 도체형질과 음  측정형질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실시하 다.
한우 암소에 있어서 음  등지방두께의 유 력은 0.43이었고, 

음  등심단면 의 유 력은 0.23 그리고 음  근내지방도는 

0.32이었다. 한편, 한우 암소 도체형질의 유 력은 등지방두께는 

0.33, 등심단면 이 0.13 그리고 근내지방도는 0.33으로 분석되었
다. 한우 암소에 있어서 음  측정 형질 간 유 상 은 음  

등지방두께: 음  등심단면 에서 －0.19, 음  등지방두께: 
음  근내지방도는 －0.61이었고, 음  등심단면 : 음  근내

지방도는 －0.36으로 각 형질 간 부의 유 상 을 보 다. 표 형

상 에 있어서는 음  등지방두께: 음  등심단면 에서 0.03, 
음  등지방두께: 음  근내지방도는 0.13이었고, 음  등심

단면 : 음  근내지방도는 0.26으로 분석되었다.
한우 암소에 있어서 음  측정 형질과 실제 도체형질 간 유

상 은 등지방두께 0.97, 등심단면  0.94 그리고 근내지방도 0.92
로 매우 높은 정 (+)의 상 을 나타내었고, 음  측정형질과 실제 

도체형질 간 표 형상 에 있어서도 등지방두께 0.90, 등심단면  

0.86 그리고 근내지방도 0.81로 높은 정 (+)의 상 계수가 추정되

었다. 그리고 암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거세우 자료에서나 
암소와 거세우를 통합한 자료에서도 일 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음  측정치와 실제 도체에서 측정한 값 들 사이

에 유 으로나 표 형 으로 높은 수 의 정 (+) 상 이 존재하

는 본 연구 결과는 육질 개량을 한 간  선발의 도구로 음  

측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한우의 도축 결과를 상

당히 정확한 수 으로 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양 리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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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큰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단한다.
(주제어: 한우, 음 , 도체형질, 유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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