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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우 임신우의 임신 단계별 사료 급여량의 차이가 혈중 대사물질과 신체충실지수, 번식 효율 및 분만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공시축은 보증씨수소 혈통의 기초축군 14 두(63 개월령)와 유전적
다형성 발굴을 위해 사양중인 계통축군 66 두(37 개월령)를 공시하여 시험에 이용하였다. 시험사료는 배합사료 3 kg,
볏짚 4.5 kg를 대조구의 전체 임신 기간 및 처리구의 임신 전기에 급여하였고, 처리구의 임신 중기 및 말기에 배합사료
4.5 kg, 볏짚 6.5 kg를 급여하였다. 실험 결과, 기초축군에서는 임신 단계별 일당증체량이 유의적으로 처리구에서 높았
고, 계통축군에서는 일당증체량과 신체충실지수(BCS)에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혈액 
대사산물에서는 콜레스테롤이 계통축군(임신 말기)과 기초축군(임신 중기)에서 유의적으로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높았고(p<0.05), 기초축군의 임신 말기에서 혈중 요소태질소 함량이 처리구에 대비하여 대조구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p<0.05). 반면에, 같은 시기의 총 단백질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암소의 임신
기간, 발정재귀일수는 수치적으로 대조구에서 느렸으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p>0.05). 분만 후 체중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낮았고(p<0.05), 분만 후 BCS는 처리구에서 높았으나 유의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p>0.05). 임신 
후기와 분만 후 체중 및 BCS의 차이 및 발정재귀일을 상관성 분석하였다. 전체 BCS의 차이와 발정재귀일은 0.3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p<0.05). 따라서, BCS의 회복이 높을수록 발정재귀일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
다. 결론적으로, 한우 임신 중기 및 말기의 사료 증량 급여는 암소의 생산성과 분만 후 회복 및 번식 효율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Different feed amounts consumed during each period of pregnancy in Hanwoo cows were 
investigated for their effects on reproductive efficiency and postpartum recovery in Hanwoo cows. 
Totally, 14 cows (63 months old) from basal breeding (Base) and 66 heads (37 months old) from line 
breeding (Line) were examined. The control group (C), constituting 40 heads, was fed 3 kg of concentrate
and 4.5 kg of rice straw during the entire pregnancy, whereas the treatment group (T) of 40 heads was 
fed increased amounts (concentrate, 4.5 kg; rice straw, 6.5 kg) during the middle-to-late period of 
pregnancy. We observed that the average daily gain (ADG)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 group of 
Base cows, and ADG and body condition scores (BC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 group of Line
cows (p<0.05). The blood urea nitrogen of Base (mid) was T (late). Compared to C (control), the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Line (late) and Base (mid) cows (p<0.05). The postpartum body 
weight was lower in T than in C (p<0.05).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tained 
between differences in BCS and the date of return to estrous (0.31, p<0.05). Our results indicate that 
increased feed for Honwoo cows during the middle-to-late period of pregnancy could contribute to 
increased productivity of cows, recovery after calving, and improved reproduc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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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번식 암소를 대상으로 하는 한우 번식우 사양관리는 
일반적으로 분만하는 송아지 생산성의 최대화 및 번식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한다. 번식 단계는 공태기, 임신기 
및 포유기로 구분되며, 임신기는 임신 초기와 임신 중기 
및 임신 말기로 구분된다[1]. 임신기의 사양관리는 임신
우의 발육과 태아의 발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요구
되는 영양소의 충족이 태아의 분만 및 분만 후 자궁회복
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2]. 특히, 임신 
중기부터 태아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므로, 임신우
의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된다[3]. 이에 따라, 임신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신 단계별 적정 영양소 공급과 번식 
효율에 관련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5]. 

사료 섭취량의 경우, 조사료 급여량이 체중 대비 
2.05%인 거세 비육 한우에 비해 한우 암소는 1.65% 섭
취한다[6,7]. 배합사료 섭취량은 임신 초기에 많은 양의 
사료 급여가 필요하지 않으나 높은 증체가 일어나는 임
신 말기 및 포유기에 체중의 1.0~1.5% 수준으로 급여해
야 한다[8]. 그러나, 배합사료 과다 급여 시 간 손상으로 
인해 분만장애, 분만 후 자궁회복 장애 및 난소 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9]. 이와 같은 번식 장애를 방지하기 위
해 신체충실지수(Body Condition Score, BCS)와 혈중 
영양 대사물질의 함량을 확인하여 적정 수준의 영양소 
공급이 필요하다[9-11]. 

BCS는 암소에서 유생산량과 건강 및 몸의 상태를 확
인하여 사료요구율(Feed Conversion Ratio, FCR)을 
알 수 있는 지표이며[2], 분만 후 난소 상태와 번식능력
을 예측하는 곳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된다[12]. 또한, 
2.5~3의 BCS를 가진 소가 번식 장애의 발생 빈도가 현
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14]. 

혈중 영양 대사물질 함량은 젖소에서는 신진대사 상태
를 평가하여 대사 장애 진단 및 영양 상태를 확인하는 방
법으로 사용된다[15-17]. 또한,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
과 지방산 농도를 측정하여 에너지 불균형의 척도로 사
용하고 있다[18-20].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한우의 임신단계별 적정 사료 급여
량과 혈중 영양 대사물질 함량, BCS 및 번식 효율에 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신 단계별 영양소 급여량의 증가
가 체중(Body weight, BW), BCS, 혈중 대사물질 및 분
만 후 발정재귀일 관찰과 이들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한
우 암소의 임신 단계별 급여량이 번식 효율 및 분만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시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축 및 시험 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시축은 42 개월령의 한우 암소

를 대상으로 9 개월(2022년 6월~2022년 3월) 동안 80 
두를 공시하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수행하였
다. 임신우는 보증씨수소 혈통 유래 기초축군(Base, 
352.4 kg) 14 두, 축산연구소에서 유전적 다형성 발굴을 
위해 사육중인 계통조성축군(Line, 398.9 kg) 66 두를 
이용하였다. 시험 사료는 시판 한우 임신우용 배합사료
와 곤포 볏짚을 이용하였으며, 사료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Item1 Concentrate Rice Straw

Dry matter 88.43 97.87
% of dry matter

Crude Protein 16.43  6.22
TDN 75.40 60.64

NDF 35.64 71.47
ADF 13.83 38.56

Ash 7.55 11.31
Ether extract 3.42  0.64

Crude fiber 8.14 29.99
Lignin  2.88  4.50
1Total digestible nutrient (TDN); Neutral detergent fiber (NDF); 
Acid detergent fiber (ADF).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s for Hanwoo cows

2.2 시험 설계 및 사양관리
시험 설계는 임신 중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임신전

기(종부시~임신 3개월령), 임신 중기(임신 4개월령~임신 
6개월령) 및 임신후기(임신 7개월령~분만)에 따라 설계
되었다[21,22]. 대조구(Control)는 배합사료 3 kg와 볏
짚 5 kg를 전체 임신 기간에 거쳐 동일하게 급여하였다. 
처리구(Treatment)는 임신 전기에 대조구와 동일하게 
급여하였고, 임신 중기 및 임신 말기에 배합사료 4.5 kg
과 볏짚 6.5 kg로 증량 급여하였다. 사료 급여는 1 일 2 
회(07:00, 17:00)에 급여하였고, 각 개체별 사료 채식을 
위해 스탄쵼을 설치하여 섭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과 
미네랄 블록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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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1 Base

Control (n=7) Treatment (n=7) p-value
Parity 2.57±2.07 2.86±2.67 -
Age 63.36±25.52 71.49±41.55 -
BW
Initial 407.38±68.76 390.38±63.77 0.616
Early 422.88±69.44 417.12±67.21 0.869
Mid 441.00±71.56 456.75±78.38 0.681
Late 497.38±79.95  502.38±100.96 0.914
BCS

Initial 3.00±0.61 3.06±0.50 0.826
Early 3.38±0.48 3.31±0.59 0.820
Mid 3.41±0.49 3.55±0.48 0.570
Late 3.34±0.47 3.50±0.60 0.557
ADG
 Early 0.17±0.12 0.30±0.09 <0.05
 Mid 0.20±0.13 0.44±0.16 <0.01
 Late 0.19±0.09 0.37±0.11 <0.01
FCR
 Early 38.51±12.87 26.82±7.45 0.084
 Mid 44.95±28.65  26.41±11.11 0.148
 Late 43.47±20.73 30.07±9.74 0.155
1BW, body weight (kg); BCS, body condition score; ADG, average 
daily gain (kg/d); FCR, feed conversion ratio (%); Initial, Initial of 
pregnancy; Early, early pregnancy; Mid, middle pregnancy; Late, 
late pregnancy. 

Table 2. Comparison of body weight, body condition
score, average daily gain, and feed 
conversion ratio on base group of Hanwoo 
cows by pregnancy stage

2.3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2.3.1 사료성분 분석
시험에 사용된 사료의 일반성분은 AOAC [23]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고, NDF (neutral detergent fiber)와 
ADF (acid detergent fiber) 함량은 Van Soest 등[24]
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소화영양소 총량
(TDN)은 사료 회사에서 제시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2.3.2 체중, 사료요구율, 신체충실지수 및 분만 후 
     발정재귀일 측정
체중은 시험기간 동안 3 개월 간격으로 분만 후까지 

오전(10:00)에 우형기를 이용하여 측정 및 일당증체량
(average daily gain, ADG)을 산출하였으며, 각 개체의 
사료 섭취량 대비 체중을 이용하여 사료요구율을 조사하
였다. BCS 측정은 시험 개시부터 분만 후까지 3 개월 간
격으로 KAIA [25]의 심사기준에 따라 2 명이 관측한 평
균치를 이용하였고, 분만 후 회복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BCS는 분만 1 개월 후에 측정하였다. 또한, 이유 후 30 
두(대조구 15 두, 처리구 15 두)를 임의로 선발하여 발정
관찰 보조기로 발정 관찰 패치(Estrotect™, Rockway, 
Spring Valley, WI, USA)를 부착하였고, 30 일간 개체
의 질 점액, 승가횟수, 승가 허용 횟수 및 패치의 발색을 
관찰하여 이유 후 발정재귀일수를 측정하였다. 

2.3.3 채혈 및 혈중 영양대사 물질 분석
사료 급여 전 소의 경정맥으로부터 vacutainer에 약 

10 ml의 혈액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으며, 혈청
분리는 6 시간 이내에 원심분리기(Labogene, 1580, 
Korea)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혈청을 분리하였다. 또한, 
자동생화학 분석기(7020 Automatic Analyzer,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혈액 내 영양대사물질을 분석하였다. 
주요 성분은 albumin (ALB, g/dL), 포도당(GLU, 
mg/dl), 콜레스테롤(CHO, mg/dl), 혈중 요소태질소
(BUN, mg/dl) 및 유리화지방산(NEFA, ЧEq/l)을 조사
하였다.

2.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관측치를 이용하여 두 집단간 유의성

(p<0.05) 검정을 위해 t-test를 시행하였고, 임신 단계에 
따른 차이는 일원분산분석(ANOVA) 및 Tukey의 사후검
증을 이용하였다. 상관성 분석은 임신 후기·분만 직후의 
체중의 차이, 임신 후기·분만 1 개월 후의 신체충실지수

의 차이 및 발정재귀일을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상관계수 및 유의성을 검증하여 번식효율을 측정하였다. 
모든 관측된 데이터의 정제, 시각화 및 통계분석은 
Python (ver.3.10.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축군별 임신단계별 체중, 일당증체량, 신체 충실
    지수 및 사료 요구율의 변화 

한우 암소의 기초축군(63 개월령)과 계통축군(37 개
월령)에서 임신단계별 급여량 증가가 체중, 사료요구율 
및 신체중실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공시축의 평균 산차는 기초축군에서 2~3 산
차이며, 계통축군은 평균 1 산차였다. 체중은 기초축군에
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시험 개시시부터 임신전기까
지 평균 체중이 낮은 수치를 보였고, 임신 중기 및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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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1 Line
Control (N=33) Treatment (N=33) p-value

Parity 0.88±0.86 0.97±0.77 -
Age 36.32±13.99 37.81±13.93 -
BW

Initial 349.81±50.15 355.18±69.93 0.714
Early 378.00±48.54 386.82±67.50 0.533
Mid 413.32±45.65 439.82±65.19 0.054
Late 474.59±55.39 507.26±72.18 <0.05
BCS
Initial 2.83±0.44 2.91±0.54 0.497
Early 3.17±0.37 3.38±0.39 0.029
Mid 3.35±0.30 3.62±0.34 <0.001
Late 3.05±0.32 3.43±0.37 <0.001
ADG

 Early 0.31±0.14 0.35±0.17 0.305
 Mid 0.39±0.15 0.59±0.14 <0.001
 Late 0.35±0.12 0.47±0.13 <0.001
FCR

 Early 27.79±13.44  25.61±16.32 0.555
 Mid 23.49±17.65 18.48±5.88 0.115
 Late 25.40±14.51 23.88±9.31 0.598
1BW, body weight (kg); BCS, body condition score; ADG, average 
daily gain (kg/d); FCR, feed conversion ratio (%); Initial, Initial of 
pregnancy; Early, early pregnancy; Mid, middle pregnancy; Late, 
late pregnancy. 

Table 3. Comparison of body weight, body condition
score, average daily gain, and feed 
conversion ratio on line group of Hanwoo 
cows by pregnancy stage

에서는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p>0.05). 계통축군에서
는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모든 임신 단계의 평균 
체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임신 말기에 처리구에서 체
중이 유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5). 또한, 계
통축군의 BCS는 개시 및 임신 전기를 제외한 임신 단계
에서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는 처리구에 사료를 증량 급여하여 부족한 영양소가 
충당되면서, 임신우의 체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숙한 암소에서 분만시 BCS는 2.5로, 처음 분만을 
하는 미경산우는 3.0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26]. 일
반 한우 농가에서 암소의 적정 수준(2.5~3)의 BCS로 유
지하는 경우 보다 분만과 동시에 도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고영양 상태를 유지함으로서 수태율 저하가 나타나
는 경향이 있다[27]. 그러나, 본 연구에서 권 등[28]이 보
고 한 분만 전 3.08~3.33 BCS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나
타남으로써 임신 단계별 BCS 수준에 대한 고찰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당증체량(average daily gain, ADG)은 기초축군

과 계통축군에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높은 일당증체
량을 보였다(p<0.05). 특히, 임신 중기와 후기에서 
0.37~0.59 kg (처리구)로 유의적으로 높은 증체량이 보
였는데(기초축군, p<0.01; 계통 축군, p<0.001), 이는 
사료섭취량의 증가로 인해 일당 증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당증체량은 초임우의 경우에 전체 임신기간에 
ADG가 0.4 kg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산우는 0.6 
kg으로 유지하여야 한다[29]. 본 연구에서 처리구는 전
체 기간 동안의 ADG가 0.30~0.59 kg로 확인되었고, 대
조구는 ADG는 0.17~0.39 kg로 수준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초임우의 경우 사료 증량 급여시 적정 ADG가 유
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CR에서 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
되지 않았다(p>0.05). 

3.2 임신 단계별 혈중 영양 대사물질의 변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 단계별 영양 대사물

질의 변화는 기초축군과 계통축군으로 분리하여 시각화
하였다. 영양 대사물질 농도의 변화는 가축의 영양소 이
용과 대사를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있어, 영양 생리적 측
면에서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28,30]. 가축이 사료
를 섭취하고, 조직 내 단백질의 합성량이 증가하면 전구
물질인 albumin이 이용된다[31]. 계통축군에서는 사료
가 증량 급여된 임신 중기 및 후기에 대조구에 비해 처리
구에서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05). 혈중 대사물
질 중 glucose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농후사료의 다량 급
여로 인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농도가 떨어지면 임신
우의 영양 불균형이 나타나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32]. 본 연구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 

기초축군에서 콜레스테롤은 임신 전기의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낮았으나 임신 중기에서 높았고, 임신후
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계통축군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임신 전기 및 후기에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고, 비육중기에서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면 영양소 공급 부족으로 인해 호르몬의 
반응에 영향을 주어 분만 후 배란 지연, 발정재귀 지연 
등의 번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Kang 등[32]은 한우 
임신우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임신우 107.22 mg/dL, 분
만 전 123.57 mg/dL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임신 전체기간의 콜레스테롤은 98~137 
mg/dL 함량으로 적정 수준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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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ows the serum metabolic profile of Korean Hanwoo cows at various gestational periods.
         A, albumin (ALB); B, glucose (GLU); C, cholesterol (CHO); D, non-esterified fatty acids (NEFA); E, blood urea nitrogen

(BUN); F, total protein (TP); G, triglyceride (Tg); C, control group; T, treatment group; a,b,c, Means other superscripts 
within the groups (colore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pregnancy period of the group (p<0.05); *,
Indicate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during each gestational period (p<0.05); ***, 
Indicate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within each gestational period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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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영양 수준을 알 수 있는 콜레스테롤과 구별
되는 혈중 요소태질소(BUN)는 단백질의 분해량 및 에너
지 균형을 알 수 있고, 간장에서 비독화 과정에 의해 생
성된다. 계통축군의 임신 후기에서 총 단백질의 함량은 
처리구에서 높은 함량으로 나타났고, BUN은 낮았다
(p<0.05). 본 실험에서 사료의 증량급여로 인한 영양 대
사의 활성화로 대조구에 비해 총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
였으나, BUN은 낮은 함량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Son 
등[33]이 보고한 수치(13~19 ml/dL)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 수준을 보였다. 

암소는 분만 후 비유가 시작되어 에너지 요구량이 급
격하게 증가하게 되므로, 에너지가 부족할 경우에 체지
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 분해 과정으로 축
적된 체지방이 유리화지방산(Non-esterified fatty 
acids, NEFA)으로 전환되며 간에서 다시 에너지로 활용
된다. 본 연구에서 사료를 증량 급여한 임신 중기와 후기
에서 기초축군의 glucose, 콜레스테롤과 계통축군의 
albumin, glucose, 콜레스테롤, NEFA, 총 단백질 및 
triglyceride에서 대조구보다 처리구가 높은 수치를 보
였다. 또한, 기초축군의 NEFA, triglyceride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가 임신 중기에는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임
신후기에 적은 함량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계통축군에서
는 BUN을 제외한 대사물질이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
에서 높았다(p>0.05). 임신단계별 차이는 기초축군의 콜
레스테롤과 계통축군의 NEFA를 제외하고, 통계적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이에 따라, 임신 단계별로 
동일한 양의 사료를 급여한 대조구에서 통계적 유의적인 
수준의 차이를 보이므로, 한우의 임신 단계별 혈중 대사
물질 수준의 조사하여 단계별 적정 급여량의 도출이 필
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3 암소 생산성 및 분만 후 번식 효율 
3.3.1 암소 생산성 및 번식 효율 조사
임신우의 번식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기간과 

분만 후 체중(Body weight, BW) 및 BCS를 조사하였다
(Table 4). 암소의 번식효율을 증진시키는 방법 중 하나
인 분만 간격의 단축은 번식 농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이다. 분만 간격의 단축은 임신기간은 대조구에 비
해 처리구에서 평균 0.23 일 빠른 출산을 하였으나, 유의
성은 보이지 않았다(p>0.05). 분만 후 체중은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p<0.05), 분만 1 개월 후에 측정된 BCS는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p>0.05). 

Items1 Control Treatment p-value
N 40 40

Period of 
pregnancy, d 283.63±5.78 283.40±5.70 0.861

Post-parturition 
BW, kg  477.64±61.24  417.86±58.70 <0.001

Post-parturition 
BCS   2.83±0.55   3.00±0.57 0.230

1BW, body weight; BCS, body condition score; N, number of cow;
d, day.

Table 4. Comparison body weights and body condition 
score at post-parturition of Hanwoo cows

분만 후 발정재귀일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발정재
귀는 분만 후 자궁 상태가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면서 발
정이 일어나며, 평균적으로 21일을 주기로 발정 발현 양
상을 나타낸다[34,35]. 본 연구에서는 대조구 (25.4 일)
에 비해 처리구 (24.7 일)에서 빠른 발정재귀를 보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p>0.05).

Items1 Control Treatment p-value

N 15 15
Return to estrus, d  25.40±8.71  24.73±7.33 0.822

1N, number of cow; d, day.

Table 5. Comparison return of estrus after post- 
weaning of Hanwoo cows

3.3.2 암소 생산성과 번식 효율 상관성 분석
임신우의 번식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후기·분

만 직후의 BW 차이, 임신 후기·분만 1개월 후의 BCS 차
이를 확인하였다(Table 6). 암소의 임신 후기의 BW와 
분만 직후의 BW 차이는 분만된 송아지의 체중이 포함되
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BCS 차
이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p>0.05). 

Items1 Control Treatment p-value

No. of cow 40 40

Difference of BW, kg  4.76±67.74 88.64±94.61 <0.001

Difference of BCS 0.27±0.53 0.44±0.56 0.176

Table 6. Comparison of postpartum and late pregnancy 
differences in body weight and body 
condition scores of Hanwoo c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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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BW 차이, BCS 차이 및 
발정재귀일의 상관성 분석을 시각화하였다(Fig. 2). 전체 
BCS의 차이와 발정재귀일은 0.31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p<0.05). BCS의 회복이 높을수록 
발정재귀일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추동물에서 
BCS는 난소 활동 및 첫 배란이 늦어지는 형상을 초래하
는 등 번식 성적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10,36-38]. 본 연구의 경우 BCS는 전반적으로 처리구
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므로, 임신 중기 및 후기에 사료
를 증량하여 급여 시 번식 성적의 빠른 회복률을 보일 것
으로 사료된다. 대조구는 전체 임신 후기와 분만 후 BW 
및 BCS 차이에서 -0.28의 상관계수로 유의한 음의 상관
성을 보였다(p<0.05). 또한, 처리구는 -0.27의 상관 계
수를 보였으며, 전체 임신 후기·분만 후 BCS와 BW의 차
이에 유의적인 음의 상관성이 나타났다(p<0.05). 처리구
에서 대조구에 비해 BW와 BCS의 적은 차이는 임신 중
기 및 후기에 사료 증량 급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같이, BCS와 체중에 의한 번식 효율과 영양
적인 요소 및 환경적인 요인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
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한우 암소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Correlation between late pregnancy and 
postpartum body weight difference, body 
weight score difference, and return to estrus  

           BCS, difference of body condition score (late 
pregnancy period – 1 month after postparturition); 
BW, difference of body weights (late pregnancy period 
– postparturition); Return, return to estrus (day); C, 
control; T, treatment; *, p<0.05.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우 임신우의 임신 단계별 사료 급여
량의 차이가 혈중 대사물질과 BCS, 번식 효율 및 분만 
후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사료
를 증량 급여한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체중과 
BCS 및 혈중 대사물질 함량이 높았으나, 적정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소의 임신 기간, 분만 후 체중 및 BCS 
수치가 높은 임신 중기 및 말기의 사료 증량 급여는 한우 
암소의 생산성과 분만 후 회복 및 번식 효율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농가에서 암소는 일반적으
로 BCS를 토대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암소의 번식효
율과 생산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 후기와 분만 후 BCS의 차이
는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산성과 번식효율의 예측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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