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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우리흑돈의 성장단계별 도체특성을 구명하고 출하 시 상업용 돼지와의 도체특성을 비교하여 우
리흑돈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총 우리흑돈 35두와 삼원교잡돈(LYD) 20두를 사육하였으며, 우리흑돈 25두, 
LYD 5두가 도체특성 구명을 위해 도축에 이용되었다. 우리흑돈은 육성전기(25∼30kg), 육성후기(45∼50kg), 비육
전기(70∼75kg), 비육후기(85∼90kg), 출하 시(100∼105kg)에 각 5두씩 선발하였으며, 삼원교잡돈은 출하 시의 우
리흑돈과 비슷한 체중 5두를 선발하여 도축하였다. 우리흑돈은 성장단계가 증가할수록 생체중, 온도체중, 냉도체중
의 결과값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p<.05), 냉도체율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흑돈과 LYD의 
생체중, 온도체중, 냉도체중, 냉도체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분육 중량 및 수율에서는 우리흑돈 성
장단계가 증가할수록 안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살코기 중량에서 결과값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지만
(p<.05), 등심, 갈비, 도체지방 중량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흑돈은 LYD에 비해 등심, 뒷다리, 
갈비, 살코기, 도체지방 중량과 생산수율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p<.05), 안심, 목심, 앞다리, 삼겹살 중량 및 생산
수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우리흑돈은 삼원교잡종과 비교하여 도체규격에 차이를 보
이지 않으며, 국내 선호부위인 삼겹살, 목살의 중량 및 생산수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우리흑돈의 LYD 대체 사육 
시 도체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arcass characteristics and retail cut yields of Woori 
black pigs by growth stage and to compare carcass characteristics and retail cut yields with commercial 
pigs. A total of 35 Woori black pigs and 20 crossbred pigs (LYD, Landrace × Yorkshire × Duroc) were 
kept, and 25 Woori black and 5 LYD pigs were used for slaughter. Five Woori black pigs were selected
at Phase Ⅰ (25∼30 kg), Phase Ⅱ (45∼50 kg), Phase Ⅲ (70∼75 kg), and Phase Ⅳ (100∼105 kg), and LYD
pigs of similar weight were selected at Phase Ⅳ. As the growth stage of Woori black pigs increased, 
slaughter weight, hot carcass weight, and cold carcass weight increased significantly (p < .05), but 
dressing ratio did no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Woori black and LYD pigs in 
terms of slaughter weight, hot carcass weight, cold carcass weight, or dressing ratio. As the growth stage
of Woori black pig increased, weights of tenderloin, shoulder butt, picnic, Leg, belly side, and total lean
also increased (p < .05), but no significant increases were observed in loin, shoulder rib, or total fat 
weights. In addition, LYD pigs were significantly heavier and had higher loin, leg, shoulder rib, and total
fat (p < .05), but no significant increases in weight bodyweight or tenderloin, shoulder butt, picnic, or
belly side weight ratios were observed. In conclusion, Woori black pigs have carcass characteristics 
similar to LYD pigs, and domestically preferred belly sides and shoulder butts were no different. The 
study shows replacing LYD pigs with Woori black pigs would not negatively affect carcass characteristics
or retail cut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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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돈 산업에서 고기를 생산하는 상업돈은 대부분 삼원
교잡돈(LYD, Landrace × Yorkshire × Duroc)으로 
사육되어 왔다. LYD는 번식과 포유능력이 우수한 랜드
레이스(Landrace)와 요크셔(Yorkshire)를 교잡한 이원 
품종에(F1, L × Y 혹은 Y × L ) 육질이 우수한 두록
(Duroc)을 교배한 품종이다. LYD는 등지방두께가 얇고, 
사료효율 등 생산성 향상 집중하여 육질보다는 육량 위
주로 개량되어 왔다[1,2]. 최근 소비자들은 고품질 돈육 
수요 증대와 새로운 맛의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식품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육류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 1위 맛, 2위 품질, 3위 가격으로 확인되었
다[3]. 또한, 기존 삼원교잡돈과 다른 새로운 맛을 가진 
이베리코, 버크셔 등 국외 품종 돼지고기가 인기가 높아
지고 있다. 수입돼지고기 물량은 2021년 332,757톤으
로 2013년 184,966톤에 비해 약 79.9% 증가하였다[4].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흑돼지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
은 근내지방이 많고 적색도가 높으며, 질병 저항성이 우
수하다[5-7]. 그러나 성장이 느려 상업돈으로 이용되기
에 한계가 있다[8,9]. 따라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성
장이 느린 재래흑돼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록과 
누진 교배를 통해 합성품종인 ‘우리흑돈’을 개발하였다. 
우리흑돈은 재래흑돼지 혈액비율이 37.5%로 고정되어있
으며,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DAD-IS
에 등록되어 상업적으로 활용가치가 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를 교잡한 F1에 종료종모돈
으로 우리흑돈을 활용한 연구결과, LYD보다 지방함량과 
적색도가 높았으며, 관능평가 결과 LYD보다 육색과 풍
미가 우수하였다[10,11]. 상업돈으로서 우리흑돈의 성장
단계별 육질특성을 본 연구가 최근 수행되었으나[12], 우
리흑돈의 성장단계별 도체특성을 구명하고, LYD와 비교
한 연구 결과는 전무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입돈육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우리
흑돈을 생산하고 품종 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기 위해 성장단계별 도체특성을 구명하고, 출하 시 우리
흑돈과 LYD 도체특성 비교를 통해 상업돈의 활용성을 
판단을 위해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동물 및 시험설계

본 시험을 위해 비육용 우리흑돈 35두와 LYD 20두를 
사육하였으며, 우리흑돈 25두, LYD 5두가 도체특성 구
명을 위해 도축에 이용되었다. 우리흑돈은 NRC 
2012[13]의 돼지 성장단계를 참고하여 육성전기(25∼
30kg), 육성후기(45∼50kg), 비육전기(70∼75kg), 비육
후기(85∼90kg), 출하 시(100∼105kg)에 각 5두의 우리
흑돈을 선발하여 도체특성을 구명하였다. 또한, 출하 단
계에 도체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흑돈과 비슷한 체중
의 삼원교잡돈 5두를 선발하여 도축하였다. 시험기간은 
25kg 때부터 출하 때까지 수행되었으며, 시험기간 동안 
우리흑돈과 LYD에 사용된 성장단계별 기초사료의 화학
적 성분은 Table 1과 같다. 시험에 사용된 사료는 NRC 
2012에 기반을 두어 1일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시험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적인 백신
을 제외한 약품이나 첨가제는 사용되지 않았다. 본 시험
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연구농장에서 수행되
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동물실험윤리 교육 이수 
번호: NIAS-2020072).

Chemical composition
Growth stage1

PhaseⅠ PhaseⅡ PhaseⅢ PhaseⅣ

Metabolic energy, Kcal/kg 3,300 3,300 3,300 3,300
Crude protein, % 18.00 17.00 15.50 14.34

Calcium, % 0.66 0.59 0.52 0.48
Phosphorus, % 0.31 0.27 0.24 0.22

Lysine, % 0.98 0.85 0.73 0.64
Methionine, % 0.30 0.24 0.21 0.20

Threonine, % 0.59 0.52 0.46 0.42
1PhaseⅠ, 25∼50 kg; PhaseⅡ, 50∼75 kg; PhaseⅢ, 75∼100 kg; 
PhaseⅣ, 100 kg∼slaughte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as fed basis)

2.2 조사항목
2.2.1 도체규격
모든 돼지는 도축 당일 오전에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장

에 도착하여 약 4∼10시간 계류 후 생체중을 측정하였
다. 도축방법은 국립축산과학원 도축장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동물의 도살방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따라 도축하였다. 탕박을 기준으로 돼지
는 실신(전살법), 방혈, 탕박, 탈모, 머리제거, 내장적출, 
도체 이분할, 세척 공정이 완료된 후 냉각실에 입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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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고된 도체는 냉각실(0℃)에서 도체 심부온도가 5℃ 
이하가 될 때까지 약 18∼24시간 냉각 후 냉도체중을 측
정하고 도체규격 및 수율을 조사하였다. 냉도체중은 신
장과 신장지방 중량을 포함하여 측정하였으며, 도체수율
은 생체중 대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2.2.2 부분육 중량 및 수율
부분육 분할 및 정형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

별 구분방법(식약처 고시 제2014-116)의 대분할을 기준
으로 수행하였다. 대분할육은 안심, 등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갈비 7개 부위로 구분하였다. 살코기 중
량은 생산된 7개의 대분할육은 25개의 소분할육으로 정
형하여 겉지방과 근막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 정육 생산
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부분육 생산수율은 냉도체중 대
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결과는 실험돈 개체를 반복

으로 하였으며,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
(version 9.4, SAS Inst. Inc, Cary, NC, USA)의 
General Linear Model(GLM)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우리흑돈 성장단계별 처리구 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항목은 Tukey 함수를 이용하여 사후분석을 진
행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인정하였다. 우리
흑돈과 삼원교잡돈의 데이터 비교분석은 시험처리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인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체규격
우리흑돈 성장단계별 도체규격 표를 Table 2에 나타

냈다. 우리흑돈의 육성전기, 육성후기, 비육전기, 비육후
기, 출하 시의 생체중, 온도체중, 냉도체중에서 성장단계
가 증가할수록 결과값도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5). 
그러나, 냉도체율에서 우리흑돈 육성후기와 비육전기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비육전기와 비육후기의 냉도
체율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비육후기와 출하 
시 냉도체율 또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우
리흑돈은 비육기에 생체중 대비 도체중의 중량이 낮음을 
시사한다. 

우리흑돈과 LYD의 출하 시 도체규격을 비교한 표는 
Fig. 1에 나타냈다. 우리흑돈과 LYD는 생체중, 온도체
중, 냉도체중, 냉도체율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Choi 등[14]은 재래흑돼지와 LYD의 도체율을 비교한 
결과 재래흑돼지는 72.32%로, LYD 75.87%보다 유의적
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p<.05). 또한, Cho 등[15]의 결
과에서 평균 85kg가 넘는 재래흑돼지의 도체율은 73.25%
이며, Lee 등[16]의 연구결과에서도 평균 67kg 재래흑
돼지의 도체율은 73.22%으로 우리흑돈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Choi 등[17]의 
연구결과에서는 랜드레이스, 요크셔를 교배한 F1에 우리
흑돈을 종모돈으로 한 LYW의 도체율은 73.75%, LYD
의 도체율은 73.98%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LYW와 LYD 간의 생체중, 냉도체중의 도체규격에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10,11]. 결과적으로, 우리흑돈은 재
래흑돼지보다 도체율이 개선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 
LYD와의 도체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우리흑돈
이 LYD 사육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Weight ranges, kg
SEM1

25~30 45~50 70~75 85~90 100~10
5

Slaughter weight, kg 27.8e 44.80d 69.20c 85.70b 102.50a 1.07
Hot carcass weight, 
kg 19.96e 33.48d 53.04c 65.78b 79.46a 0.81

Cold carcass weight, 
kg 18.23e 31.52d 49.89c 64.40b 77.88a 0.78

Dressing, % 65.52d 69.77c 72.09bc 75.16ab 76.00a 0.63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
ficantly (p < .05). 1 SEM, standard error of means.

Table 2. Carcass characteristic from Woori black 
pigs by weight ranges

102.50

79.46 77.88 76.00

104.00

81.44 76.80 73.52

Slaughter
weight, kg

Hot carcass
weight, kg

Cold carcass
weight, kg

Dressing, %

W LYD

Fig. 1. Carcass characteristic of Woori black pigs (W) 
and Crossbred pigs (LYD)

3.2 부분육 중량 및 수율
우리흑돈 성장단계별 부분육 중량과 수율을 비교한 표

를 Table 3에 나타냈다. 우리흑돈의 육성전기, 육성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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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출하 시의 안심, 목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살코기 중량에서 성장단계가 증가할수
록 결과값도 높아졌다(p<.05). 그러나, 등심 중량에서는 
비육전기와 비육후기에서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또한, 갈비에서 비육전기는 비육후기와 출하 시 중
량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비육후기는 육성후기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등심과 갈비를 제외한 
부분육 생산량은 도체중이 증가할수록 도체 부분육 생산
량이 증가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8,19]. 도체지방 중량은 육성기과 비육기 사이에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육성전기와 육성후기의 유의적
인 차이가 없으며, 비육전기, 비육후기와 출하 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o 등[15]의 연구결과에서 
재래흑돼지 65~75kg의 도체지방 중량은 10.52kg으로 
본 연구결과 우리흑돈 70~75kg의 도체지방 중량 
9.32kg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흑돈
은 육성기에서 비육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상당량의 지방
이 축적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흑돈과 LYD의 부분육 중량과 수율을 비교한 그
림을 Fig. 2에 나타냈다. LYD는 우리흑돈에 비해 등심, 
뒷다리, 갈비, 살코기, 도체지방 중량과 생산수율이 유의
적으로 높았다(p<.05). 반면, 안심, 목심, 앞다리, 삼겹살
에서는 중량과 생산수율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Choi 등[14]의 연구에서는 재래흑돼지가 두
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삼원교잡돈보다 도체지방 비율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p<.05). 일부 선행 연구결과 또한, 
우리흑돈이 LYD보다 등심 내 지방함량이 유의적으로 높
았다[10,1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YD가 우리흑돈보
다 도체지방 중량과 생산수율이 높았다(p<.05). 한편, 
Choi 등[17]의 연구결과에서는 LYW과 LYD 간의 도체
지방 중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hoi 등[14]은 재래흑돼지, LYD, 두록의 부분육 중
량을 비교한 결과 재래흑돼지는 LYD보다 전체적인 부분
육 중량이 낮았으며(p<.05), 두록은 LYD보다 갈비, 등
심, 삼겹살, 안심 중량이 낮았다(p<.05). 또한, Choi 등
[17]의 연구결과에서는 랜드레이스, 요크셔를 교배한 F1
에 우리흑돈을 종모돈으로 한 LYW와 LYD를 같은 도체
중량의 부분육 수율을 비교하였을 때, LYW이 LYD보다 
등심 수율이 낮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p<.05). 본 연구결과는 LYD와 우리흑돈이 도체율의 차
이를 보이지 않으며, 국내 소비자의 구이용 돼지고기 선
호부위인 삼겹살, 목살 중량 및 수율이 LYD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3]. 이는 재래흑돼지와 두록의 누

진교배를 통해 개발된 우리흑돈의 고유의 특성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흑돈은 육성기에서 비육기로 넘어
가는 시기에 상당량의 지방축적이 일어나는 특징을 보인
다. 또한, LYD와 비교하여 일부 낮은 부분육 중량 및 수
율을 보였으나, 국내 선호부위인 삼겹살과 목살에서는 
LYD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흑돈의 LYD 
대체 사육 시 도체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Weight ranges, kg SEM25~30 45~50 70~75 85~90 100~105
Cold carcass weight, kg
Tenderloin 0.23e 0.41d 0.67c 0.82b 0.99a 0.03
Loin 1.35d 2.55c 4.11b 4.93b 6.04a 0.21
Shoulder butt 1.03e 1.81d 2.64c 3.26b 4.41a 0.09
Picnic 2.27e 3.89d 5.72c 6.64b 8.87a 0.20
Leg 3.69e 6.39d 9.90c 11.46b 14.65a 0.32
Belly side 2.65e 5.09d 8.31c 10.83b 12.94a 0.17
Shoulder rib 0.61d 1.04c 1.77ab 1.39bc 1.93a 0.07
Total lean 10.48e 23.14d 36.19c 43.24b 54.81a 1.12
Total fat 2.32b 4.59b 9.32a 9.01a 10.28a 0.46
Cold carcass weight, %
Tenderloin 1.28 1.30 1.34 1.28 1.28 0.05
Loin 7.36 8.14 8.22 7.65 7.74 0.30
Shoulder butt 5.66ab 5.80a 5.28ab 5.06b 5.68ab 0.16
Picnic 12.42a 12.43a 11.44ab 10.31b 11.40ab 0.33
Leg 20.26a 20.43a 19.82ab 17.79b 18.79ab 0.49
Belly side 14.54b 16.30a 16.66a 16.82a 16.63a 0.33
Shoulder rib 3.36a 3.32a 3.54a 2.15b 2.48b 0.12
Total lean 57.39c 74.03a 72.41ab 67.12b 70.37ab 1.39
Total fat 12.70b 14.67ab 18.80a 14.00ab 13.21ab 0.98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
cantly (p < .05). 1 SEM, standard error of means.

Table 3. Dressed meat weight and yields of retail cuts 
from Woori black pigs by weight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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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essed meat weight and yields of retail cuts 
of Woori black pigs (W) and Crossbred pigs 
(L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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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우리흑돈의 성장단계별 도체특성을 구명하
고 출하 시 상업용 돼지와의 도체특성을 비교하여 우리
흑돈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총 우리흑돈 35두와, 
LYD 20두를 사육하였으며, 우리흑돈 25두, LYD 5두가 
도체특성 구명을 위해 도축에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우
리흑돈은 비육기에 생체중 대비 도체중의 중량이 낮으
며, 육성기에서 비육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상당량의 지
방이 축적되었다. 또한, 우리흑돈은 LYD와 도체율의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도체특성에서는 LYD가 우리흑돈
보다 등심, 뒷다리, 갈비, 살코기, 도체지방 중량 및 수율
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재래흑돼지와 두록의 누진
교배를 통해 개발된 우리흑돈의 고유의 특성으로 사료된
다. 결론적으로, 우리흑돈은 LYD과 비교하여 도체율과 
국내 선호부위인 삼겹살, 목살의 중량 및 수율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우리흑돈의 LYD 대체 사육 시 도체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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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월 : 단국대학교 동물자
원학과 양돈영양학 (농학석사)

• 2022년 3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문연구원

<관심분야>
동물영양생리, 단위동물사양

김 두 완(Doo-Wan Kim)                 [정회원]

• 1998년 2월 : 전남대학교 농업생
명과학대학 축산학과 (농학학사)

• 2016년 2월 : 전북대학교 축산학과
(식육가공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축산학과 (식육학 박사수료)

• 2006년 3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가축사양, 식육

정 학 재(Hak-Jae Chung)                [정회원]

• 1993년 3월 : 일본 Nagoya 
University 농생명연구과 동물생
명공학전공 (농학석사)

• 1999년 8월 : 일본 Nagoya 
University 농생명연구과 동물생
명공학전공 (농학박사)

• 2000년 5월 ~ 2002년 9월 : University of Pennsylvania
(미국) 박사후 연구원

• 2003년 1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
구사

<관심분야>
동물발생 내분비, 생명공학

사 수 진(Soo-Jin Sa)                    [정회원]

• 2002년 2월 :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농학석사)

• 2006년 2월 :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농학박사)

• 2007년 2월 ~ 2009년 1월 :
University of Nottingham 
(영국) 박사후연구원

• 2009년 2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
구사

<관심분야>
동물번식, 생명공학

전 다 연(Da-Yeon Jeon)                 [정회원]

• 2016년 2월 : 건국대학교 동물생
명대학 동물자원과학과 (농학학사)

• 2019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농학석사)

• 2016년 10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가축번식, 가축육종

조 수 현(Soo-Hyun Cho)                 [정회원]

• 1996년 12월 : 택사스 A&M 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근육식품학 박사)

• 1997년 2월 ~ 1999년 1월 : 성균
관대학교 식품생명자원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5년 2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관

<관심분야>
식육, 유통, 소비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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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 은(Jo-Eun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경상대학교 농업생
명과학대학 축산학과 (농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학과(농학 
박사수료)

• 2012년 10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동물영양, 미생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