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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imed to develop prediction models of primal cut yield using body measurements of Hanwoo steers in Korea. The 
progeny of 874 steers at Hanwoo Improvement Main Center from 2008 to 2010 were record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primal cuts and other traits were estimated. Primal cuts were adjusted for slaughter date and age using the SAS GLM 
procedure. Afterwards, a stepwise regression was performed on each primal cut by fitting body measurement traits. An 
independent covariable was selected at the highest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ith the greater fitness model using Mallows’s Cp 
statistic. Results showed that primal cut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laughter date (P<0.01). The age at slaughter, however, 
was only significant for the top round (P<0.05). There was a moderate to high correlation between chest girth and tenderloin 
(0.54), loin (0.74), and rib (0.80). Most primal cut percentag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BFT. Similar negative to low positive 
correlations were observed for primal cut percentage and body size traits. In addition, a correlation of 0.21 was observed between 
rib percentage and chest girth. The regression of body measurements on the adjusted primal cuts were significant for later traits. 
Regression estimates revealed that wither height, body length, rump length, hip bone width, and chest girth are important for 
primal cut weight and percentage determination. In particular, chest girth was always important for primal cut weight estimates. 
(Key words : Primal cuts, Body measurement traits, Regression models, Hanwoo steers)

서    론

재 한우는 10가지의 분할육으로 정형되어 소비자들에게 공

되고 있으며 도체의 부 별 매는 유통의 효율성, 질병으로 부
터의 안정성 등의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분육  소고기 유

통업체의 소득에 가장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 는 구이형태로 

이용되는 등심과 갈비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부분육 선호부 는 

시 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다. 최근에는 구이용 선호부 인 등심, 
갈비  안심의 선호도가 20% 감소되었고, 지방육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Kim, 2011). 그러나 재까지도 등심이 체 부분육 소
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구이형태로 요리되는 부분육 
소비량이 높은 실정이다 (Kim, 2011). 
따라서 시 별 소비자의 선호도에 부합되고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하는 부 의 생산량을 생체상태에서 측하고 이를 개량할 수 있다

면 한우고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재까지 생체상태에서 한우 부분육의 생산량 측에 한 연

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Yun 등 (1994)의 연구에서 
도체형질과 부분육간의 상 분석을 통하여 도체 량이 증가할수록 

부분육의 량 (kg)은 증가하나 부분육 수율 (%)은 감소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생체상태에서 체척과 부분육 량  수율의 

상 계를 악하 으며 이를 통하여 소득이 높은 부 의 생산량 

증 를 하여 어떤 체척형질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한 생체상태에서 체척형질을 이용하여 부분육 부 별 

생산량을 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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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는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 앙회 한우개량사업

소에서 후 검정한 46차~50차 한우 거세우 874두의 24개월령에 
도축한 도체형질 정자료, 생체 (24개월령), 24개월 체척형질 
측정자료, 그리고 24개월령 도축 후 조사된 부분육 형질을 이용하
다.  

2. 조사항목

도체형질은 24개월령에 도축된 도체 (carcass weight, CWT), 
등심단면 (eye muscle areas, EMA), 등지방두께 (backfat 
thickness, BFT), 근내지방도 (marbling score, MS)를 조사 하
다. 24개월 체척측정 형질은 체고 (wither height, WH), 십자부고
(hip height, HH), 체장 (body length, BL), 흉심 (chest depth, 
CD), 흉폭 (chest width, CW), 고장 (rump length, RL), 요각
(rump width, RW), 곤폭 (pelvic width, PW), 좌골폭 (hipbone 
width, HW), 흉 (chest girth, CG) 측정 자료이다.
부분육 형질은 안심 (tender loin, TL), 등심 (loin, LN), 채끝

(strip loin, SL), 목심 (neck, NK), 앞다리 (blade, BE), 우둔 (top 
round, TR), 설도 (botton round, BR), 사태 (shank, SK), 양지
(brisket and flank, BF), 갈비 (rib, RB)를 조사하 다. 부분육 측
정부 는 식육의 부 별, 등 별  종류별 구분방법 (농림부고시 
제2011-50호, 2011.6.1.)에 의거하여 조사하 다. 부분육 수율은 
도체  비 각 부분육 량의 비율로 산출하 다. 

3. 통계분석

부분육 량  수율에 향하는 환경효과 분석을 하여 일반화 

선형모형을 이용하 으며 범주형 변량과 공변량을 각각 도축일, 도
축일령으로 하 다. 도축일은 후 검정이 종료되는 시 에 도축한 

날짜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환경효과의 변이를 보정하기 해서 범

주형 변량으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도축일령은 각 개체의 도축일에
서 생년월일을 뺀 일수이다. 따라서 개체의 생물학  나이에 따른 

도축성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공변량으로 이용하 다. 다변
량 분산분석은 SAS ver.9.2 (SAS, 2010) GLM (generalized 
linear models) Procedure를 이용하 다. 

  Yij (24개월령 부분육 량 는 수율) = β0 + Sdayi + β1Sageij + 
eij

  여기서,
  Yij : i번째 도축일에 도축한 j번째 개체에 한 부분육 형

질의 측정치

           (TL, LN, SL, NK, BE, TR, BR, SK, BF, RB)

  β0 : 체평균

  Sdayi : i번째 도축일의 범주형 변량
  β1Sageij : 도축일령의 공변량
  eij : 개체별 각 측정치의 임의오차

도체형질, 체척  부분육 간의 상 계 추정은 SAS ver.9.2 
(SAS, 2010)의 CORR Procedure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서 형질들 간의 측치 상
계를 추정하 다.
부분육 생산량 측모형 개발을 해서 종속변량은 부분육 량 

는 수율로 하 고 독립변량으로는 24개월 체척형질을 이용하
다. 환경효과 분석단계에서 모든 부분육 형질과 유의성을 나타낸 
도축일의 효과에 해 사  보정하여 체척형질만을 독립변량으로 

한 일반화다 회귀모형 (generalige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을 이용하 다. 부분육 생산량 측모형은 아래의 식과 같
다.

  Yij = b0 + ∑biCi + eij

  여기서,
  Yij : 도축일로 보정된 ij번째 개체의 부분육 량 는 수율
  b0 : 회귀식의 편
  bi : i번째 체척형질의 회귀계수 값. 즉, 회귀식의 기울기
           (i = 1, 2, 3...10)
  Ci : i 번째 독립변량, 체척형질 값
          (i = WH, HH, BL, CD, CW, RW, RL, PW, HW, CG)
  e : 오차항

체척과 부분육 간의 최 의 회귀모형 탐색을 하여 SAS 
ver.9.2 (SAS, 2010)의 Glmselect Procedure 단계에서 Stepwise 
Option을 이용하여 체모형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범  내에서 결

정계수  수정결정계수 값이 가장 크고 Mallow’s CP, PRESS, 
AIC, AICC, BIC, SBC 그리고 ASE 등의 통계량 값이 가장 작
게 나타나는 단계에서 설명변수를 선택하 다. 의 통계량들은 어

떤 변수 군들이 좋은지에 한 지표만을 제공할 뿐 유의성은 검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t-검정을 통하여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를 탈
락 시켰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최종 으로 선택된 모형은 주어진 

설명변수의 범  내에서 모형의 합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실제 결과 해석에서는 여러 통계량 값 , 결정계수와 CP값을 

모형의 합성 단기 으로 이용하 다.

결과 및 고찰

1. 부분육 기 통계량  환경효과 분석

농 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후  검정한 거세우를 24개월령
에 도축하여 얻은 부분육 수율과 량의 기 통계량은 Table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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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coefficients of variation, minimums, maximums of Primal cuts (Weights and 
Percentages) of Hanwoo Steers tested

Trait1) N Mean ± S.D Min Max CV (%)
MP (%) 874 65.73 ± 2.32 58.22 71.92  3.53 
TL (%) 874 1.63 ± 0.16  1.05   2.03   9.71 
LN (%) 874 10.12 ± 0.57  8.39  11.79   5.62 
SL (%) 874 2.02 ± 0.16  1.54   2.54   7.87 
NK (%) 874 3.44 ± 0.71  2.04  6.65  20.51 
BE (%) 874 6.36 ± 0.48  3.85  12.73   7.48 
TR (%) 874 5.47 ± 0.40  4.24   7.56   7.38 
BR (%) 874 8.93 ± 0.64  5.36  14.19   7.14 
SK (%) 874 3.95 ± 0.29  2.91   5.00   7.46 
BF (%) 874 8.15 ± 1.01  2.61  14.74  12.45 
RB (%) 874 15.67 ± 0.87  8.25  23.81   5.55 
Etal (%) 874 13.60 ± 1.58  9.39  18.34  11.61 
TL (kg) 874 5.88 ± 0.79  3.00   8.40  13.51 
LN (kg) 874 36.55 ± 4.16 20.80  54.80  11.39 
SL (kg) 874 7.29 ± 0.89  4.70  10.70  12.22 
NK (kg) 874 12.43 ± 2.89  6.90  30.70  23.26 
BE (kg) 874 22.97 ± 2.74 12.90  44.30  11.91 
TR (kg) 874 19.71 ± 2.16 12.90  27.60  10.94 
BR (kg) 874 32.20 ± 3.59 18.70  50.50  11.16 
SK (kg) 874 14.22 ± 1.49  9.80  19.50  10.51 
BF (kg) 874 29.40 ± 4.49  9.10  56.00  15.26 
RB (kg) 874 56.67 ± 7.11 29.60  89.30  12.55 
Etal (kg) 874 48.99 ± 6.63 30.80  71.50  13.54 

1) MP: fresh meat percent, TL: tender loin, LN: loin, SL: strip loin, NK: neck, BE: blade, TR: top round, BR: botton round, SK: 
shank, BF: brisket and flank, RB: rib, Etal: total bone and fat removed from deboning process.

표시하 다. 10개 부 의 부분육 수율은 안심 1.63%, 등심 10.12 
%, 채끝 2.02%, 목심 3.44%, 앞다리 6.36%, 우둔 5.47%, 설도 
8.93%, 사태 3.59%, 양지 8.15%, 갈비 15.67%로 나타났다. 도체
분할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와 지방의 비율은 13.60% 다. Yun 
등 (1994)의 연구에서는 안심 2.1%, 목·등심 16.3%, 채끝 2.7%, 
앞다리 7.7%, 우둔 6.8%, 설도 10.7%, 사태 5.5%, 양지 10.4%, 
기타 ( 와 지방) 24.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목심과 등심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그러나 Yun 등 (1994)의 연구에서는 목심과 
등심의 기 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하 으며, 두 부 를 합쳐서 

목·등심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도 목심의 변동계수는 20.51%로 
다른 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분육 형질을 한우의 개량에 포함
하기 해서는 데이터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부분육 분할업체마다 이 부 에 한 정확한 가공법이 통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갈비의 량은 56.67 kg으로 체 부분육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e 등 (1997)의 연구결과에서도 갈비는 
39.44 kg으로 다른 부 에 비하여 량이 높았다. 이는 갈비가 부
분육으로 가공하 을 때 차지하는 면 이 넓고,  모든 부   유일

하게 (늑골)를 포함하고 있는 부 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육 량  수율에 향하는 환경효과 분석을 해서 도축

일, 도축일령을 각각 범주형 변량과 공변량으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부분육 량  수율은 10가지의 모든 형질에
서 도축일 (p<0.01)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실
제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형성과정을 알아보기 하여 부분육 

분할업체에서 반도체의 정형과정을 조사하 고, 도축일에 따라 숙
성기간 (도축 후 분할육으로 발골까지 소요기간)의 차이가 존재함
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가장 표 인 효과로서 도축일을 범주형 

변량으로 이용하 다. 도축일령의 경우 부분육 량은 우둔 (p< 
0.05)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고, 수율의 경우는 우둔 (p<0.01)과 
사태 (p<0.05)가 도축일령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g 
등 (1996)의 연구에서도 출하월령에 따른 부분육 량  수율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바 도축시 에 따른 부 별 생산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동일한 후
검정체계 하에서 수집되었으므로 도축일령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

므로 우둔과 사태만이 도축일령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

료된다. 도축일의 효과는 부분육 량  수율에 모두 향하나 일
반농가 자료에 용할 수 없으므로 체척을 통한 부분육생산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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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mean squares) on primal cuts weight and primal cuts percentage2)

Source1) d.f Weight
TL LN BE SL NK TR BR SK BF RB

S_day  50   4.09**  97.80**  37.64** 4.25** 44.25**  21.27** 61.31** 10.75** 88.76** 355.67** 
S_age   1 0.01 0.76 2.44 0.0002 0.01 16.32* 0.99  4.20  7.61 38.66  
Error 830 0.43 12.80 5.75 0.58 6.65  3.99 11.01  1.78  16.46 32.95  

Source1) d.f Percentage
TL LN BE SL NK TR BR SK BF RB

S_day  50   0.09**   0.95**   0.63**   0.07**   2.72**   0.50**   1.38** 0.31**   4.58**   1.46** 
S_age   1 0.01 0.03 0.51 0.01 0.04  1.71* 0.30 0.42** 0.74 1.14 
Error 830 0.02 0.30 0.21 0.02 0.37 0.17 0.42 0.08 0.84 0.78 

**: p<0.01, 1) S_day: date at slaughter, S_age: ages at slaughter, 2) TL: tender loin, LN: loin, BE: blade, SL: strip loin, NK: neck, TR: 
top round, BR: botton round, SK: shank, BF: brisket and flank, RB: rib.

Table 3.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observed scales between primal cut percentages, carcass traits and 
body size traits measured at 24 months of age

Trait1) TL (%) LN (%) SL (%) NK (%) BE (%) TR (%) BR (%) SK (%) BF (%) RB (%) Etal (%)
WH　 0.07 －0.02  －0.04  －0.07  0.09 0.02 0.13 0.06 －0.05  －0.07  0.12 
HH　 0.07 －0.02  －0.04  －0.04  0.11 0.03 0.15 0.08 －0.04  －0.08  0.13 
BL　 －0.03 －0.02  0.01 －0.15  －0.08  －0.12  －0.07  －0.12  －0.07  －0.06  0.16 
CD　 －0.14 －0.05  －0.08  －0.23  －0.18  －0.25  －0.18  －0.20  －0.01  0.10 －0.04  
CW　 －0.22 0.03 －0.07  －0.28  －0.17  －0.24  －0.21  －0.24  0.00 0.10 －0.33  
CG　 －0.17 －0.12  －0.20  －0.17  －0.25  －0.41  －0.37  －0.43  －0.12  0.21 －0.38  
RW　 －0.17 －0.02  －0.12  －0.21  －0.14  －0.18  －0.15  －0.17  －0.01  0.03 －0.12  
RL　 －0.12 0.06 0.02 －0.13  －0.08  －0.07  0.00 －0.01  0.00 －0.08  0.23 
PW　 －0.15 0.04 －0.03  －0.22  －0.11  －0.10  －0.05  －0.11  0.06 －0.01  －0.18  
HW　 －0.16 －0.02  －0.12  －0.18  －0.03  －0.09  －0.08  －0.05  －0.01  0.01 －0.21  
MP 0.44 0.46 0.44 0.34 0.60 0.73 0.72 0.65 0.51 －0.09  0.22 

CWT －0.11 －0.12  －0.16  －0.05  －0.18  －0.32  －0.28  －0.38  －0.14  0.13 －0.27  
EMA 0.11 0.23 0.28 0.03 0.01 0.01 －0.02  －0.13  0.02 －0.07  －0.14  
BFT －0.24 －0.36  －0.25  －0.21  －0.40  －0.47  －0.46  －0.41  －0.22  0.25 －0.31  
MS 0.07 0.20 0.12 －0.04  －0.25  －0.27  －0.21  －0.25  －0.21  0.26 －0.16  

1) WH: wither height, HH: hip height, BL: body length, CD: chest depth, CW: chest width, RL: rump length, RW: rump width, PW: 
pelvic width, HW: hipbone width, MP: fresh meat percent, CG: chest girth, TL: tender loin, LN: loin, SL: strip loin, NK: neck, BE: 
blade, TR: top round, BR: botton round, SK: shank, BF: brisket and flank, RB: rib, Etal: bone and fat remaining after slaughtering 
operations, MP: fresh meat percent, CWT: carcass weight, EMA: eye muscle areas, BFT: backfat thickness, MS: marbling score.

모형개발 단계에서 종속변수인 부분육형질 값을 사 에 도축일의 

효과에 해 보정을 실시하여 공분산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체척
형질만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만들어 식을 간결화 하 다.

2. 도체형질, 체척  부분육간의 상 계 분석

부분육 수율과 도체형질의 상 계 결과에서 정육율은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각각 0.60, 0.73, 0.72  0.65로 높은 정의 
상 을 나타냈다 (Table 3). 정육율은 정육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나 근간지방 등을 제외한 생산량의 도체  비 비율을 의미한

다. 따라서 지방의 함량이 은 우둔, 설도  사태와 정의 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체 과 등지방두께는 부분육 수율과

의 상 계에서 갈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육형질과 모두 부의 상

을 나타냈다. 등지방두께와 도체 은 정의 상 이며 (Lee 등, 
2011) 등지방두께는 체지방과 상 계가 높다고 하 다 (Brethour, 
2004). 따라서 등지방두께가 두꺼워지면 도체에서 지방의 양이 늘
어나므로 제거되는 부 가 증가되어 결과 으로 부분육 수율은 떨

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 등 (2011)의 연구에서도 한우 거세우
의 등지방두께는 생체 , 온도체 , 등심단면 , 성숙도, 근내지방
도, 육량등 과는 정의 상 계 있었으나 육량지수, 육색, 지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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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f observed scales between primal cut weights, carcass traits and 
body size traits measured at 24 months of age

Trait1) TL (kg) LN (kg) SL (kg) NK (kg) BE (kg) TR (kg) BR (kg) SK (kg) BF (kg) RB (kg) Etal (kg)
WH　 0.45 0.46 0.41 0.17 0.51 0.51 0.57 0.56 0.32 0.38 0.50
HH　 0.46 0.47 0.42 0.20 0.53 0.53 0.60 0.59 0.33 0.39 0.53
BL　 0.36 0.45 0.43 0.10 0.39 0.41 0.43 0.43 0.29 0.38 0.53
CD　 0.36 0.52 0.46 0.07 0.41 0.41 0.46 0.46 0.40 0.53 0.44
CW　 0.26 0.51 0.42 0.01 0.37 0.36 0.38 0.38 0.37 0.49 0.15
CG　 0.54 0.74 0.62 0.25 0.60 0.56 0.59 0.57 0.50 0.80 0.36
RW　 0.25 0.43 0.33 0.04 0.33 0.34 0.36 0.37 0.32 0.40 0.28
RL　 0.14 0.30 0.27 0.02 0.21 0.24 0.28 0.29 0.20 0.20 0.43
PW　 0.28 0.48 0.41 0.04 0.38 0.42 0.45 0.43 0.40 0.40 0.24
HW　 0.13 0.28 0.19 －0.02 0.26 0.25 0.25 0.28 0.21 0.26 0.07
MP 0.08 －0.04 0.03 0.17 0.12 0.21 0.19 0.16 0.21 －0.29 －0.04

CWT 0.71 0.87 0.77 0.43 0.78 0.76 0.78 0.75 0.59 0.89 0.57
EMA 0.53 0.65 0.68 0.30 0.53 0.58 0.55 0.50 0.42 0.45 0.34
BFT 0.09 0.13 0.13 －0.03 0.05 0.01 0.03 0.05 0.05 0.40 0.01
MS 0.15 0.21 0.18 0.02 －0.05 －0.07 －0.02 －0.05 －0.09 0.23 －0.03

1) WH: wither height, HH: hip height, BL: body length, CD: chest depth, CW: chest width, RL: rump length, RW: rump width, PW: 
pelvic width, HW: hipbone width, MP: fresh meat percent, CG: chest girth, TL: tender loin, LN: loin, SL: strip loin, NK: neck, BE: 
blade, TR: top round, BR: botton round, SK: shank, BF: brisket and flank, RB: rib, Etal: bone and fat remaining after slaughtering 
operations, MP: fresh meat percent, CWT: carcass weight, EMA: eye muscle areas, BFT: backfat thickness, MS: marbling score.

조직감  경락가격과는 부의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 다.
체척과 부분육 수율의 상 분석 결과에서 안심수율은 체고와 체

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척형질과는 모두 부의 상 을 나타냈다

(Table 3). 등심수율은 흉 와 －0.12의 부의 상  이 고, 채끝수
율은 흉 , 요각  좌골폭과 각각 －0.20, －0.12  －0.12의 
상  이 다. 우둔수율 역시 흉심, 흉폭, 흉   요각과 －0.25, 
－0.24, －0.41  －0.18의 부의 상 을 나타냈다. 부분육 수율과 
체척은 부분 부의 상 을 나타내거나 상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Yun 등 (1994)의 연구에서도 등심단면 과 부분육 수율은 0.148로
서 낮은 상 을 보 다. 이는 부분육 수율이 측정치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도체  비 각 부 별 생산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

문에 실제 체형과의 상 도가 낮게 측정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
라서 부분육의 량과 체척의 상 정도를 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24개월령 체척형질과 부분육 량의 상 계에서 안심 량은 

체고, 십자부고  흉 와 각각 0.45, 0.46  0.54의 상 계를 

나타냈다 (Table 4). Lee (2013)의 연구에서도 안심 량과 체고, 십
자부고  흉 의 잔차상 이 0.32, 0.33  0.35로 정의 상 을 

나타냈으므로 이러한 체척형질의 개량을 통해서 안심 량의 생산량

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등심 량의 경우 흉심, 흉 와 

0.52, 0.74의 상 계를 나타냈다. 채끝 량은 흉 와 0.62의 정
의 상  이 다. 우둔 량은 체고, 십자부고  흉 와 각각 0.51, 
0.53  0.56의 상  이 고, 갈비 량은 흉심, 흉폭  흉 와 각

각 0.53, 0.49  0.80의 상 을 나타냈다. 갈비 량과 흉 의 상

도는 모든 부분육과 체척의 상   가장 높았다. 이는 소의 흉
추골 아래의 갈비 는 소의 기본 골격의 기 를 형성하고 (Lee, 
2013), 갈비의 경우 늑골을 포함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
슴의 둘 와 폭을 측정하는 체척형질과 상 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분할육  경제성이 가장 높은 형질은 등심, 안심  갈비 
등의 구이용 부 이다 (Kim, 2011). 등심, 안심  갈비 량은 체
고  체장보다 흉 와의 상 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량이 
높고 경제성이 좋은 형질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10가지의 체척  

흉 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육 량과 도체형질의 상 계에서 정육율은 갈비 량을 제

외한 나머지 형질에서 정의 상 (0.03~0.21)을 나타내었다 (Table 
4). 등지방두께는 목심 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육 량 형질과 정

의 상 (0.01~0.40)을 나타냈다. Lee 등 (2011)은 등지방두께가 
증가하면 도체 은 직선 으로 증가된다고 보고하 고,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도체 과 부분육 량은 높은 상 계를 나타냈다. 이
를 통해 등지방두께가 두꺼우면 부분육의 량 역시 증가 될 것으

로 상되나 부분육 수율과는 부의 상 을 나타냈으므로 실제 으

로 부 별로 생산되는 비율은 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Lee 등
(2011)의 연구에서도 거세우의 등지방층이 증가되면 등심단면 은 

유의 으로 증가되나 육량지수는 유의 으로 감소된다고 보고 하

다. 따라서 부분육의 량 특히 등지방두께와 상 도가 높은 갈비

의 생산량을 늘리기 해서는 등지방두께가 얇은 방향으로 개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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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inear regression equations for prediction of primal cut weights and percentages with body size 
traits measured at 24 months of age in Hanwoo steers

Trait1) WH HH BL CD CW RW RL PW HW CG IT2) R2 3) CP
4)

TL
kg 0.017   0.014 　 　 　 －0.023 　 －0.044   0.026 －1.92 0.30 12.43  
% 0.002 　 　 　 －0.004 　 　 －0.009 　 1.73 0.10 12.38 

LN
kg 0.071   0.057 　 　 　 　 　 　   0.133 －10.32 0.38  5.10 
% 　 　   0.015   0.015 －0.014   0.010 0.017 －0.015 －0.014 10.96 0.21  5.43 

SL
kg 0.012   0.017 　 　 　 　 　 －0.022   0.025 －1.84 0.33  2.47 
% 　 　   0.005 　 －0.002   0.004 0.004 －0.007 －0.003 2.20 0.20 15.48 

NK
kg 　 0.053  　 －0.063 －0.155 　 　 　 －0.135   0.087 2.54 0.19 15.81  
% 　 0.010 －0.009 　 －0.035 　 　 　 －0.033 　 6.02 0.20 20.42 

BE
kg 　 0.073    0.029 －0.098 　 　 －0.049 　 　   0.102 －3.37 0.34  2.75 
% 　 0.006 －0.004 －0.011 　 　 　 　 　 －0.003 7.83 0.12  8.56 

TR
kg 　 0.056    0.019 －0.062 　 　 　 　 　   0.070 －1.27 0.32  5.25 
% 　 　 　 　 　 　 　 　 　 －0.009 7.33 0.20 28.23 

BR
kg 　 0.086    0.028 　 　 　 　 　 －0.098   0.098 －2.37 0.31  8.08 
% 　 　 　 　 　 　 　 　 　 －0.015 12.09 0.18 26.86 

SK
kg 　 0.042  　 　 　 　 　 　 　   0.040 －0.12 0.30  3.71 
% 　 　 －0.003   0.008 　 　 　 0.005 　 －0.009 5.55 0.24 14.05 

BF
kg 　 0.083  　 　 　 　 　 0.104  　   0.066 －1.18 0.19 15.16  
% 　 　 　 　   0.027 －0.031 　 0.041 　 －0.023 11.16 0.12  8.63 

RB
kg 0.143 　   0.095 －0.213 　 　 －0.146 　 　   0.326 －23.29 0.37  4.98 
% 　 　 　 －0.013 　 　 －0.017 　 　   0.014 14.56 0.14 10.01 

1) WH: wither height, HH: hip height, BL: body length, CD: chest depth, CW: chest width, RL: rump length, RW: rump width, PW: pelvic 
width, HW: hipbone width, CG: chest girth, TL: tender loin, LN: loin, SL: strip loin, NK: neck, BE: blade, TR: top round, BR: botton 
round, SK: shank, BF: brisket and flank, RB: rib, Etal: bone and fat remaining after slaughtering operations, Total: the sum of primal cut 
except bone and fat.

2) IT: regression equation of intercept, 3) R2: R-square(coefficient of determination), 4) CP: Mallow’s CP.

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체척형질을 통한 부분육의 량  수율 측

한우 거세우의 생체상태에서 부분육의 량  수율을 체척을 통

해 측가능한 모형을 개발하기 하여 다 회귀모형을 이용하

다. 종속변수인 부분육의 량  수율은 환경효과분석 단계에서 

모든 부분육 형질에 유의성을 나타낸 (p<0.01) 도축일 효과에 한 
사  보정한 값을 이용하 다. 변수선택방법은 단계별 회귀
(Stepwise)를 이용하여 회귀식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범 에서 결정

계수의 값이 가장 높고 Cp 값이 가장 낮을 때 선택된 측모형은 
Table 5에 표시하 다.  
안심의 량을 종속변수로 했을 때 설명변수로서 체고, 체장, 고
장, 좌골폭  흉 가 선택이 되었고, R2=0.30, Cp=12.43로 나타
났다. 안심의 수율의 경우는 체고, 요각, 좌골폭이 안심의 수율을 
측하는데 요한 형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심의 량을 추정하
는 모형에서는 R2=0.38, Cp=5.10일 때 체고, 체장, 흉 가 선택이 

되었다. 등심은 10가지의 분할육  가장 단 가격이 높은 부

이다 (Kim, 2011). 등심의 량 측모형에서 특히 흉 의 경우 

회귀계수가 0.133으로 체고 (0.071), 체장 (0.057)에 비하여 높았다. 
회귀모형에서 기울기 (regression coefficient)가 의미하는 바는 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상하는데 상 인 공헌도를 나타낸다

(Lee, 2013). 따라서 회귀계수 값이 높게 나타난 흉 가 큰 개체는 

등심량도 클 것으로 측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우둔의 량
을 측하는 회귀모형에서는 R2=0.32, Cp=5.25일 때 십자부고, 체
장, 흉심, 흉 가 설명변수로서 선택이 되었다. 우둔의 수율을 측
하는 모형에서는 흉 만이 선택되었다. 구이용이나 국거리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매가 이루어지는 갈비의 량을 측하는 모형에

서 체고, 체장, 흉심, 고장  흉 가 요한 형질인 것으로 나타났

다. 갈비의 경우에도 흉 의 회귀계수가 0.326으로 다른 선택된 체
척형질보다 갈비의 생산량 측에 비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거세우의 유  개량에 있어서 부분육 형질을 포함시키고

자 한다면 부분육의 량과 수율  어느 부분에 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 분석결과에서도 보았듯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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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량은 체척형질과 상 도가 높았다. 그러나 수율과의 상 은 

부의 상 이거나 그 정도가 낮게 나타났고,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수율의 경우 회귀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R2)의 값이 
량을 추정한 모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육 
량과 수율을 체척으로부터 측하고자 하 으므로 부분육 형질의 

유  개량을 한 측을 하고자 한다면 체척과 부분육 량  

수율의 유 상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분육의 자료가 축 이 되면 유 능력 추정을 통해 부분육 형질의 

개량방향 설정이 가능해 질것으로 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의 생체상태에서 부분육 생산량 측모형을 개발

하고자 실시하 다. 농 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후  검정한 

한우 거세우 874두의 24개월령에 측정된 체척자료를 통하여 24개
월령에 도축된 부분육 량과 수율을 측하는 모형을 발굴하 다. 
부분육은 분할 량과 수율을 이용하 으며, 부분육 수율은 도체
 비 생산량으로 구하 다. 부분육 형질에 향하는 환경효과 

분석을 하여 범주형 변량과 공변량을 각각 도축일, 도축일령으로 
하 다. 분산분석 결과 부분육 량과 수율 모두 도축일 효과가 유
의하 으며 (P<0.01), 도축일령 효과는 우둔 량만 유의성 (P<0.05)
을 나타냈다. 상 분석 결과에서는 안심, 등심  갈비의 량은 

흉 와 각각 0.54, 0.74  0.80의 높은 상 계를 나타냈으므로 

흉 가 커지면 선호도가 높은 안심, 등심  갈비의 량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등지방두께는 갈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육 수율과 
부의 상 계 (－0.22~－0.44)를 나타냈다. 안심의 수율은 체고
(0.07), 십자부고 (0.07)를 제외한 나머지 체척형질들과 부의 상
계를 나타냈으며, 등심의 수율은 흉폭 (0.03), 고장 (0.06), 곤폭

(0.03)을 제외한 나머지 체척형질들과 부의 상 을 나타냈다. 갈비
의 수율과 흉 는 0.21의 정의 상 을 나타냈다. 부분육 생산량 
측을 한 회귀모형에서 설명변량으로 10개의 체척 값을 이용하
다. 회귀분석은 회귀식의 유의성이 인정되는 범 에서 회귀모형의 

합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의 값이 가장 높고 Cp 값이 가장 은 
시 에서 변수를 선택하 으며, 분석결과 10가지의 체척치  체

고, 체장, 고장, 좌골폭  흉 가 안심과 등심의 생산량 측에 

요한 형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흉 는 모든 부분육 량을 추

정하는 회귀식에 설명변량으로 선택이 되었다. 
(주제어 : 부분육, 체척, 회귀모형, 한우거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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