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rod Dev Biol 37(1) : 35-40 (2013) ISSN : 1738-2432 (P r i n t)

http://dx.doi.org/10.12749/RDB.2013.37.1.35 ISSN : 2288-0151 (Online)

                                               

* 본 연구는 농 진흥청 축산시험연구사업(PJ00859320)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Phone: +82-41-580-3409, E-mail: cychi@korea.kr

젖소 공란우 과배란 처리 후 난소주기 재개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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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bnormal ovarian cycles  after superovulation treatment 
of Holstein Donor Cows. CIDRs were inserted into the vaginas of twenty two head of Holstein cows, regardless of 
estrous cycle. Superovulation was induced using folliclar stimulating hormone (FSH). For artificial insemination, donor 
cows were injected with PGF2α and estrus was checked about 48 hours after the injection. Then they were treated 
with 4 straws of semen 3 times, with 12-hour intervals. Embryos were collected by a non-surgical method 7 days after 
the first artificial insemination. The cows were considered to have resumed ovarian cyclicity on the day of ovulation 
if followed by regular ovarian cycles. Seventy two point seven percentage of the cows(16/22) had normal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resumption within 40 days after superovulation), and 27.3%(6/22) had delayed resumption(re-
sumption did not occur until＞40 days after superovulation). Delayed resumption Type Ⅱ(first ovulation did not occur 
until ≥40 days after superovulation, i.e. delayed first ovulation 13.6%) were the most common types of delayed re-
sumptions. The mean numbers of total ova from < 10 and 10≤ of corpora lutea(CL) was 7.8±1.8 and 12.7±2.7, respec-
tively. The number of transferable embryos differed between < 10 and 10≤ CL was  5.4±1.3 and 8.1±3.4, respectively. 
Four point five percentage of the cows(1/22) did not resumption their ovarian cyclicity until 60 days after superovu-
lation treatment. Diverse researches on the superovulation treatment method that is suitable for high-producing Hol-
stein donor cows would contribute to preventing ovarian cyclicity disorder, as well as to the early multiplication of 
cows with superior genes by increasing the utilization value of donor c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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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능   생리 , 경   변  
어 미약 ,  상  많  어나고 

, 내․   식   수태  매  하
고 는 실 다(Roche 등, 2000; Lucy, 2001). 체내수
란 생산과 어 수 란 식 술  가  능  개량
과 식  는 가  경쟁  강  생산  

향상시킬 수 , 사    등 술 체계  
립  해 해결해야 할 한 과 다. 근 고 
는  수 란 식 술  우리나라 산 여건상 우

수   과 식   간  단  할 수 
는 동시에 우수한   능  신   보
할 수  에 러한 에 근하는  매우 
한  식 고 다. 수 란 식  우수 
질  보 하고 는 암가  다수  수 란  
수하여 다  개체에 식 후  생산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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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질  가진 개체  과  식시킬 수 
고, 질  동 한 다수   단시간 내에 생산  

가능하므  가  능  개량에 매우 하게 할 
수 다(Christensen, 1991; Smith, 1984).  수 란 
식에 어 우수한  생산  통한 가  개량에 
하고  과 란  수 란 식(multiple ovulation and em-
bryo transfer: MOTE)  고 다(Son 등, 2000; 
Smith, 1988;  Seidel, 1981). 1980   내에 수 란
식 술  도  래 수 란 식 술   크

게 향상 었 나, 산업  함에 어 는 아직 해
결해야 할  많  남아 다. 과 란  수 란 
식  공  수행  해 는 우수한 공란우  
하여 과 란 처리에 해 양질  수 란  많  

수하는 것  엇보다 하다.   
과 란처리에 향  미치는  공란우 개체에 
 난   차 (Shea 등, 1984), 극 몬  
(Staigmiller 등, 1992; Goulding 등, 1991; Elsden 등, 1978), 

몬 여량(Pawlyshyn 등, 1986; Donaldson, 1984), 
과 란 처리 (Im 등, 1998; Yamamoto 등, 1994; Ta-
kedomi 등, 1992), 공란우  연 (Hasler 등, 1981, Do-
naldson, 1984), 식경 (Isogai 등, 1993), 복 과 란처
리(Almeida, 1987; Warfeld 등, 1986; Donoidson과 Perry, 
1983), 계 (Bastidas  Randel, 1987; Shea 등, 1984) 등  
계 다고 하 다. 내에 도 에  과 란처리에 

한 보고(Son 등, 2006; Im 등, 1998; Kim 등, 1997, Son 
등, 1997)가 고 다.

 과 란 처리 에 는 주  체 (
 후 8～13 )에  극 몬  여가 필수 었

, 공란우   찰  었다. 그러나 근에
는 주 에 애 지 않고  시 에 progester-
one (P4)   내 삽 하고,  극 
몬  과 란 처리  하는 도  과 란 
처리 과 사한 수 란 생산  나타내고 다
(Andrade 등, 2003). 러한 새 운 과 란 처리  
우수 수 란 생산 사업에 시에는 짧  간내 능
 우수한 공란우   극  시킴  수 란  

생산 비  낮  수  것 다(Son 등, 2005).
우수 공란우  다량  수 란  생산하  하여 

다 란 처리  복 수행  가피하므  과  복
처리 또한 한  고 다. 몬 복처리에
 난  하  보고 고 (Lee 등, 1987), 

Almeida(1987)는 과 란 처리  복  청 내  
극 몬에 한 항체가 생  에 과 란 처

리  복에 라 난   감 하는 경향  다고 
보고하 다. 그러나 Donaldson과 Perry(1983)는 과 란 
처리  10 지 복하여도 식 가능 수 란 수에 차
가 없다고 보고하 , 과 란  복처리에  차

가 없다는 보고도 다(Yang 등, 1988; Moor 등, 1984). 
식 가능 수 란  안  다수 생산하는 것  수
란 식 술  실  한 가  , 매우 
한 과 라 할 수 다. 라  본 연 는 립 산과

학원 낙 과에  실시한  료  하여 고능  
  수 란 생산체계  립하고  과 란 

처리 후 난  주  재개  하 다.

재료 방법

공시우

본 연  료는 립 산과학원 낙 과에  보 하
고 는 질  우수한 고능  암    미경
산우 22  공시하 다. 

공란우 과배란처리 및 인공

시험  공란우  주  계없  progesterone 
releasing intravaginal device (CIDR-plus, InterAg, New 
Zealand)  질내 삽 하고, 4 째  FSH(Antorin, 2 
AU=1 ml, Kawasaki Mitaka, Japan)  4 에 걸쳐 28AU 
근 주사하 , CIDR 삽  후 7 째 PGF2α(Lutaly-
seTM, Phamacia Co., Belgium)   25 mg, 후 15 
mg  12시간 간격  근  주사하 , CIDR  거
하 다. 공수  PGF2α 주사 후 48시간 후  

하고, 12시간 간격  액 4개  스트 우  3 에 
걸쳐 실시하 , 1차 공수  후 100 μg Gonadoler-
in (GnRH, FertagylⓇ, Intervet, Holland)  근 주사하
다.

란 회 , 평가 및 파 검사

공 수  후 7 째에 수 란  수하 , 수  
한 액  Embryo Collection Medium(Agtech, Bio-

lifeTM, USA)  하여 비 과   수하
다. 수  수 란  Manual of the International Em-
bryo Transfer Society(Stringfellow  Seidel, 1998)  
에 라 code 1(excellent or good)과 code 2(fair)  평

가  수 란  식가능 수 란, code 3(poor)과 code 4 
(dead or degenerating)  평가  수 란  식 가능 
수 란  하 , 과 란 처리한 공란우  체
수  악하  한 난  (Sonoace 600 with a 5.0 
MHz linear array transducer; Medison Co., Led., Seoul, 
Korea) 검사  실시하 다.

채  및 르몬 분

몬  해  공란우 22  공시하여 CI-
DR 삽 하는 날  주 에 1 , 수  후 100 지 
채 하여 몬  하 다. 채    10～11
시 사  heparin 처리  15 ml vacutainer  사 하여 경
맥에  약 10 ml  채 하여 곧  실험실  운 하
고, 3시간 내에 3,000 rpm에  15 간 원심 리 후 
청  리하여 시 지 냉동보 (—20℃)하 다. 
 P4 도는 료 역 측 치(Immulite 1000, DPC 

CIRRUS, Inc, USA)  하여 측 하 다.

다양한 난소주기 의 의 및 번식지표별 계산법

어도 2  연  채  액에  P4 수  
≥ 1 ng/ml  경우에 체  가지고 다고 간주하
다. 란  P4 수  ≥ 1 ng/ml  가  5

에 어난 것  하 다(Shrestha 등, 2004). 난 주
 재개는 약 2주  체  약 1주  난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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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상  주 가  란  하 다. P4 
수 변  특 에 라 하 다(  1).

통계분

 공란우 과 란 처리 후 난 주  재개  한 
  SAS program  Chi-square  하 고, 

p<0.05 하  경우 한 것  단하 다. 

결과 고찰

 공란우 22   체수가 10 하  10 상  
공란우  과 란 처리하여 수 란  수한 결과는  2
 같다. 체수가 10 하   10 상   수  
 난 수는 각각 7.8±1.8개  12.7±2.7개 , 식가능 

수 란 수는 체수가 10 하  경우 5.4±1.3개, 10 상
 경우는 8.1±3.4개  나타났다. Son 등(2010)  보고에
는 한우에  체수가 10 하  10 상  공란우  
 수  난 수는 각각 7.3개  13.9개  본 연  

사한 경향  보 나, 식가능 수 란수는 체수가 10
하  경우 4.2개, 10 상  경우 5.1개  본 연 에
 식가능 수 란수  비  게 나타났다. 또한 

Greve 등(1983)  다 란 처리시 체수가 9개,  수
란수가 7개, 식가능 수 란수가 4개 도라고 보고하
다. 본 연 에 는 Greve 등(1983)과  결과에 비해 

 차 는 지 않았 나, 평균  수란 수  
식 가능한 수 란 수에   게 나타났다.

그림 1에 과 란 처리 후 난 주  재개   가지 
 P4 수  변  나타내었다.  22  공란우  16

(72.7%)만  상  난 주  재개  보 , 6  
공란우(27.3%)들  난 주  재개  지연  보여주었다
(그림 2). 후  공란우에  2 (9.1%)는 체  연
 보여주는 난 주  재개 지연 Ⅰ , 3 (13.6%)는 과
란 처리 후 란  지연 는 난 주  재개 지연 Ⅱ , 

1 (4.5%)는 난 주 가 없어지는 난 주  재개 지연 
Ⅲ 었다. 약 27%  공란우가 과 란 처리 후 난 주

 재개가 지연  보여주었다. 공란우 과 란 처리 
후 그 지연  도에 한 보고는 어 지 않지만, 

가 만 후 지연  사  보고한 연  결과
(Opsomer 등, 1998; Lamming과 Darwash, 1998)  근
 Shrestha 등(2004a)  연  결과보다는 게 나타났다. 

하지만  만 후 체 가 연 는 난 주  
재개 지연 Ⅰ (Delayed resumption Type Ⅰ)  생  
심 는 , 공란우 과 란 처리 후에 는 체 가 
연 는 난 주  재개 지연 Ⅰ ( D e l a y e d 
resumption Type Ⅰ)  생  었다. 과 란 처리 후 
첫 란  지연 는 난 주  재개 지연 Ⅱ (Delayed 
resumption Type Ⅱ)에 도 만 후 난 주  재개 지
연보다는 생 빈도가 낮았다. 본 연  다  연
(Opsomer 등, 1998; Shrestha 등, 2004a)에 는 난 주
가 지하는 난 주  재개 지연 Ⅲ (Delayed 
resumption Type Ⅲ)  생  5% 하에 과하지만, 
Son 등(2010), Lamming과 Darwash(1998)  10% 상

 빈도가 다고 보고보다 낮  경향  나타냈다. 난
주  재개  상   Shrestha 등(2004a)  연 는 
고능 우 만  상  연 한 결과 다. Shrestha 등
(2004b)  체  연  보여주는 난 주  재개 지
연 Ⅰ  개체는 염과 복 지연과 같  비
상  경과   지 하 고,  
염  가진 개체들   낮  수태  보여 다(Opso-

mer 등, 1998; Opsomer 등, 2000). 그러므  염에 
해 체 가 연 어지는 상  생하고, 그  해 

수태  하 었다고 사료 다. 
 22  공란우  2 (9.1%)는 만 후 20  내에 

A. Normal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

 

B. Delayed resumption Type Ⅰ(prolonged luteal phase)

 

C. Delayed resumption Type Ⅱ(delayed first ovulation)

 

 

D. Delayed resumption Type Ⅲ(cessation of cyclicity)

Fig. 1. Different types of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 after su-

perovulation treatment in Holstein donors with representative pro-

gesterone profiles in Hol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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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ormal and delayed(with different type)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 after superovulation treatment in Holstein donors.

Fig. 3. Percentage of cows that resumed ovarian cyclicity after supe-

rovulation treatment in Holstein donors.

난 주 가 재개 었고, 1 (4.5%)는 만 후 60 지도 
난 주 가 재개 지 않았 , 단지 45.5%  36.4%  
공란우가 과 란처리 후 21과 40  사   41 에  60
 사 에 난 주 가 각각 재개 었다(그림 3). 내에  

사 는 에 도 만 후 비 상  난 주  
가진 개체  생빈도가 고, 특  체 가 연 과  
란  난 주  상   태 다. 아직 많  연
가 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공란우  과 란 처리 후 

비 상  난 주  가진 개체  생 빈도도 아질  

Table 1. Defining of different types of resumption of ovarian cycles after superovulation treatment in Holstein donors using P4 levels

Type of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 Definition

 Normal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 Ovulation occurred ≤ 40 days after superovulation, followed by regular ovarian cycles

 Delayed resumption of ovarian cyclicity
Ovulation followed by regular ovarian cycles did not occur until ＞ 40 days after su-
perovulation treatment

   Delayed resumption TypeⅠ One or more ovarian cycles with luteal activity ＞ 20 days(prolonged luteal phase)

   Delayed resumption Type Ⅱ     
First ovulation did not occur until ＞ 40 days after superovulation treatment(delayed first 
ovulation)

   Delayed resumption Type Ⅲ     
Absence of luteal activity for at least 14 day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luteal 
phase(cessation of cyclicity)

Table 2. Effect of number of corpora lutea (CL) number on in vivo 

holstein embryo productivity

No. CL Cows (n)

Embryo yield

No. total ova
No. transferable 

embryos

＜ 10 7 7.8±1.8 5.4±1.3

≥ 10 15 12.7±2.7 8.1±3.4

Within a column,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p>0.05).

수 , 과 에 해  하지 않지만 
러한 난 주  상에 해 난  수   식가능 
수 란 수  하가 래할 것  생각 다. 과 란처리 

 다각  연  한 양 리에 해 공란우
 할 양 상태  지한다  난  수 , 식가

능 수 란 수  향상  체내수 란 생산 후 난 주  
상 등  생  하여 공란우   가치   수 

 뿐 아니라, 고능  공란우  우수한 개체 수 란  
과  생산하여 능  우수한 개체   

식  수 란 식 술  향상 등 고능   개량에 
리  것  생각 다.

결 론

본 연 는  공란우  과 란 처리 후 난 주  재
개 상  미치는 향  규 하  해 수행하 다. 
 22 에 하여 주 에 계없  CIDR  질내에 

삽  후 4 째  극 몬(안 린) 28AU  4
간 12시간 간격  근 주사하 다. 여 3 째 CIDR  
거하 , 동시에 PGF2α 25 mg  근  주사하여 과
란  도하 다. 공란우  공수  PGF2α 주사 

후 48시간 후  하고, 12시간 간격  액 4
개  스트 우  3 에 걸쳐 실시하 , 1  공수  
 GnRH 100 μg  근  주사하 다. 수 란 수는 1

차 공수  후 7～8 째에 비 과   채란하
다. 상  난 주 가 진행   란  날에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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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 재개  것  간주하 다. 공시우  72.7%(16/22)
가 상  난 주  재개  하 고, 27.3%(6/22)  
에  난 주  재개가 지연 었다. 과 란 처리 후 40
 에 첫 란  나타나지 않는 난 주  재개 지

연 Ⅱ (3, 13.6%)  난 주  재개 지연   
태 다. 공란우 22   체수가 10 하  10 상  공
란우  과 란 처리하여 수 란  수한 결과, 10 하
 10 상  공란우   수  난 수는 각각 7.8±1.8

개  12.7±2.7개 , 식가능 수 란수는 체수가 10
하  경우 5.4±1.3개, 10 상  경우 8.1±3.4개  나타

났다. 공시우  4.5%(1/22)는 과 란 처리 후 60  경과
어도 난 주 가 재개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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