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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s for hematologic values and the differential count of WBC for Korean indigenous cattle (KIC) and 
Stripped Cattle (SC) are rarely performed. Therefore, when the index of complete blood counts (CBC) analysis of 
KIC and SC were requested, it had many difficulties to make the results for blood condition since the standard 
hematologic values of KIC and SC are lack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d the hematologic values 
and the differential count of WBC for blood of total 19 striped cattle (SC) and 187 KIC as a control by estimation 
analysis of hematologic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mean values of RBC and platelet of KIC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age (P<0.05). The mean values of RBC, HCT, MCV and MCHC between KIC and SC of the same 
age (2∼3 years)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Also, in the WBC of KIC, the mean values were 
decreased according to the age from 13.8 × 103/μl under 1 year to 9.5 × 103/μl over 5 years. In the differential count 
of WBC of KIC, it showed generally the rates of 46.2% lymphocyte and 36% segmented neutrophil. Additionally, in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pregnant and non-pregnant group of KIC, the mean values of Hg and HCT in pregnant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P<0.05). In conclusion, data obtained from this study may be valuable as a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in hematologic analysis of KIC.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for establishing 
reference range for hematologic analysis in 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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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액 내에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외에
vitamin 및 혈액 내 삼투압과 이온 평형을 유지하는 sodium, 
potassium, magnesium, calcium, albumin, globulin 등이 함유
되어 있으며, 체내 대사물인 creatinine, lactic acid, urea와 glu- 
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 glutamic pyruvic trans- 
aminase(GPT), alkaline phosphatase(ALP) 등의 효소로 구성되
어 있다. 이상과 같은 혈액 구성 성분들은 일정한 균형을 유
지하고 있으나, 가축이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자체의 homeo- 
static mechanism(항상성 기전)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영양 물
질의 섭취 및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혈액

구성 성분들의 함량이 변화하게 되므로 혈액 화학 성분의 정

량은 질병의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후를 판정하고, 치료 방법
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침(Baehner, 1972; Reddy et al., 1990; 
Park et al., 1999)이 되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서의 생리학적인
기준치는 더욱 필요하다. 가축의 혈액 상에 대해서는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Adams et al., 
1992; Ayoub et al., 1996; Brun-Hansen et al., 2006),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음은 물론, 종류가 같아
도 품종이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보

고되었다(Debnath et al., 1990; Knowles et al., 2000; Mohri et 
al., 2007; Ohtsuka et al., 2005; Speicher et al., 1973). 한우는
일반 축산농가의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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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식품의 공급원으로써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
지만 이렇게 중요한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한우를 대상으로
한 혈액․혈청 화학치 및 백혈구 감별 수치에 대해 조사된 자

료가 과거에 극히 일부 수행되어 왔으며(Jeong, 1965; Lee, 
1974; Do et al., 1990; Kim et al., 1991), 최근 들어 이와 관련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동일 축종의 같은 품종일지
라도 연령, 기후, 유전적 동종성의 정도, 비유, 임신과 분만, 사
양 관리, 환경, 사료, 그리고 지역에 따라 혈액의 구성 세포와
그 성분에 변화를 가져온다. 혈액 및 혈청 화학치는 질병의 조
기 진단, 병성 감정, 영양 장애 여부의 판정 및 사양 관리의 적
부 등에 활용되고 있다(Britney et al., 1984; Correa et al., 1988; 
Curtis et al., 1989; Martin et al., 1990; Simensen, 1983).
우리나라 재래 축우 중 몸 전체에 칡덩굴 같은 흑색 무늬가

산재한 일종의 염색 한우를 칡소라 한다. 최근에, 칡소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2007)
에서 구축한 가축다양성 정보시스템(DAD-IS: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 http://dad.fao.org)에서 한국 재래
소 4품종(한우: Hanwoo, 칡소: Chikso, 흑우: Heugu, 제주흑우: 
Jeju black cattle)이 등재되어 있는 한우 중 하나로 제주흑우
등과 함께 멸실 위험에 처한 희소 한우로 분류되어 있다. 희
소 한우인 칡소는 희소품종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현재 산업

적 이용에 있어 활발한 유통은 어렵지만,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원이다. 현재 칡소
는 국내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보존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한우를 제외한 멸종 위기의 한국 재래소 3품종, 특히 칡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분자생물학적 수준에서 이들 품종의

모색 발현, 염색체 분석, 근내지방 합성 및 계통 유전적학적
특성 등을 구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Kim et al., 2013; Lee et al., 2013; Park et al., 2012; Shon 
et al., 2000). 하지만, 생리학적인 연구 등을 통한 한우와의 품
종 간 특이성 조사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멸종 위기에 놓인 염색 한우의 일종인 칡

소에 대한 생리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먼저 혈액 성분 그

리고 백혈구 감별 진단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한우의 혈액
성분 및 백혈구 수치에 대한 연령별 그리고 성별 표준지표를

마련하여 사양 관리 및 질병 예방, 치료 등과 같이 현지 농가
지도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 동물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축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및 칡소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나이, 임신 유무, 성별 등을 조사한 다음, 임상적으로 건강한
소의 경정맥에서 채혈하여 검사 목적에 따라 EDTA처리 및
비처리 용기에 보존하였다. 이때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된 소는 혈액 채취 시 제외하였다. 혈액 검사는 채취 당일 6시
간 이내에 모두 완료하였다. 또한, 모든 공시축는 국립축산과
학원의 실험 동물 사용 및 복지에 관한 규정 및 허가에 의해

공시되었다.

2. 혈액학적 분석

혈액학적 분석은 혈액 일반 성분 자동 분석기(IDEXX Pro- 
Cyte DX, Tokyo, Japan)를 이용하며,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6시간 이내에 채취된 시료에 한하여 롤 믹서 위에서 교
반하면서 적혈구(RBC), 적혈구 용적(HCT), 혈색소(HGB), 적
혈구 평균 용적(MCV), 적혈구 평균 혈색소(MCH), 적혈구 혈
색소 평균 농도(MCHC), 혈소판(PLT), 백혈구(WBC), 호중구
(NEU), 림파구(LYM), 단핵 백혈구(MONO), 기호성 백혈구

(EOS), 염기성 백혈구(BASO)를 분석하였다.

3. 통계 처리

실험에 이용된 개체들은 연령별(1년 이하, 1∼2년, 3∼4년, 
5년 이상) 4개군, 종별(한우, 칡소) 2개군 및 성별(암, 수)을 구
분하였다. 이때 임신이 확인된 2∼3년의 암소들을 별도로 분
류하였다. 또한 상기와 같이 분류된 이들 군들에 대한 성적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각각 구하였으며, 분류된 각 군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SAS package program(2000)를 이용하여 분
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처리 간의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1. 검사두 수, 연령 및 성별

2013년 9월부터 2014년7월까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장내
에서 사육 중인 한우 및 칡소 206두(한우 187두, 칡소 19두)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는 Table 1과 같다.

2. 한우의 연령별 적혈구계 검사 결과

한우 혈액 내의 적혈구계 관련 6개 항목 검사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즉, RBC(×106/μl)는 1년 이하에서 12.0 ± 1.0, 1∼2
년에서 10.3 ± 1.1, 3∼4년에서 10.2 ± 1.0, 5년 이상에서는 9.5 
± 1.0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분류된 각각 실험군들 간
의 t-test 검정 결과, 연령 변화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
었다(P<0.05). 또한 PLT(×103/μl)도 1년 이하에서 653 ± 187, 
1∼2년에서 460 ± 151, 3∼4년에서 474 ± 166, 5년 이상에서
는 432 ± 168로 감소하였으며, 이들 실험군 간에서도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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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examined Korean indigenous(KIC)- and striped-cattle(SC)

1 year 1∼2 years
3∼4 years(F) 5 years(F) Sub-total

M* F Sum M* F Sum

KIC 4 5  9 4 31 35 113 30 187

SC 1 2  3 2  2  4   8  4  19

Total 5 7 12 6 33 39 121 34 206

* M: male, F: female.

Table 2. Erythrocyte profiles from Korean indigenous cattle according to the ages

Years Sex RBC(×106 μl)* Hg(g/dl) HCT(%) MCV(fl) MCH(pg) MCHC(g/μl) PLT(×103/μl)

1

F 12.2 ± 0.6 13.0 ± 0.6 44.6 ± 3.8 40.2 ± 3.0 11.7 ± 0.6 28.5 ± 1.4 717 ± 240

M 11.7 ± 1.1 12.3 ± 1.7 42.7 ± 7.3 39.8 ± 3.6 11.6 ± 0.9 28.3 ± 0.9 590 ± 096

Sum 12.0 ± 1.0 12.7 ± 1.2 43.7 ± 5.1 40.0 ± 3.1 11.6 ± 0.7 28.4 ± 1.1 653 ± 187

1∼2

F 10.1 ± 1.2 13.2 ± 2.0 44.3 ± 7.0 47.6 ± 4.1 14.4 ± 1.5 29.1 ± 1.3 476 ± 195

M 10.3 ± 1.1 12.8 ± 1.3 43.6 ± 4.3 46.2 ± 4.1 13.8 ± 1.1 28.8 ± 0.8 450 ± 120

Sum 10.3 ± 1.1 13.0 ± 1.6 43.9 ± 5.6 46.8 ± 4.6 14.0 ± 1.2 28.9 ± 1.0 460 ± 151

3∼4 F 10.2 ± 1.0 14.3 ± 1.5 48.0 ± 5.5 52.9 ± 4.3 15.7 ± 1.2 29.3 ± 1.1 474 ± 166

5 F  9.5 ± 1.0 13.7 ± 1.5 45.8 ± 5.2 54.0 ± 3.6 16.0 ± 1.1 29.3 ± 1.1 432 ± 168

Total 10.2 ± 1.2 13.7 ± 1.6 46.0 ± 6.1 50.7 ± 5.5 15.5 ± 7.3 29.1 ± 1.1 471 ± 171

* Mean ± S.D.

Table3. Erythrocyte profiles from 2∼3 years old of KIC and SC

Sex RBC(×106 μl)* Hg(g/dl) HCT(%) MCV(fl) MCH(pg) MCHC(g/μl) PLT(×103/μl)

KIC

F 10.1 ± 1.1 11.2 ± 2.0 44.8 ± 7.0 49.4 ± 4.2 14.5 ± 1.1 28.9 ± 1.1 486 ± 198

M 10.1 ± 1.1 12.8 ± 1.3 44.0 ± 5.0 48.4 ± 3.1 14.0 ± 0.6 28.5 ± 0.7 448 ± 104

Sum 10.1 ± 1.2 13.0 ± 1.6 44.3 ± 6.1 48.8 ± 3.8 14.2 ± 1.0 28.7 ± 0.7 464 ± 123

SC F 10.4 ± 1.1 13.4 ± 1.6 42.1 ± 5.4 44.9 ± 3.3 14.2 ± 1.0 31.1 ± 1.0 661 ± 312

KIC: Korean indigenous cattle, SC: striped cattle.
* Mean ± S.D.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그리고 MCV, MCH, MCHC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RBC 감소로 인하여 모두 약간 증가함
을 보였고, Hg과 HCT는 연령에 따른 수치 변화 패턴은 크지
않았다. 한편, 2∼3년의 한우군과 칡소군의 혈액 내 적혈구 관
련 인자의 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한우군과 칡소군 각각
의 RBC(×106/μl)는 10.1 ± 1.2과 10.4 ± 1.1, Hg(g/dl)은 13.0 
± 1.6과 13.4 ± 1.6, MCHC(g/dl)는 28.9 ± 1.1과 31.1 ± 1.0, 
PLT(×103/μl)는 486 ± 198과 661 ± 312로 나타나, 한우군보다
칡소군에서 모두 높았다. 반면에 HCT(%)는 각각 44.8 ± 7.0

과 42.1 ± 5.4, MCV(fl)는 49.4 ± 4.2과 44.9 ± 3.3로 한우군보
다 칡소군에서 약간 낮았다. 한편, MCH(pg)는 한우군과 칡소
군 모두 14.2 ± 1.0으로 유사하였다. 한편, 한우군과 칡소군
간의 t-test 검정 결과는 MCV와 MCHC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3. 한우의 연령별 백혈구계 검사 결과

혈액 내 백혈구계의 연령에 따른 변화상은 Table 4와 같다. 
총 백혈구 수치(×103/μl)의 결과는 1년 이하에서는 13.8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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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eukocyte profiles from Korean indigenous cattle according to the ages

Years Sex WBC(×103/μL) Seg(%) Band(%) Lymph(%) Mono(%) Eosin(%) Baso(%)

1

F 13.9 ± 3.1 40.2 ±  8.0 2.3 ± 0.4 47.7 ± 11.0 4.4 ± 3.2  8.4 ± 4.3 0.2 ± 0.4

M 13.8 ± 1.6 34.7 ±  9.5 3.0 ± 3.0 48.3 ± 18.0 6.6 ± 6.2 11.5 ± 3.2 0 ± 0

Sum 13.8 ± 2.4 35.4 ±  9.0 2.7 ± 2.0 48.0 ± 14.1 5.5 ± 4.9 10.4 ± 4.1 0.1 ± 0.3

1∼2

F  9.9 ± 2.5 32.5 ± 12.1 4.3 ± 4.1 51.0 ± 14.1 7.1 ± 5.1  9.1 ± 4.3 0.1 ± 0.3

M 11.0 ± 1.5 36.2 ± 11.1 3.7 ± 2.1 48.3 ± 12.1 7.1 ± 4.9  6.9 ± 5.5  0 ± 0.2

Sum 10.5 ± 2.1 35.3 ± 12.0 4.0 ± 3.2 49.7 ± 13.1 7.1 ± 4.9  8.0 ± 4.7 0.1 ± 0.2

3∼4 F  9.7 ± 2.0 35.9 ± 12.1 5.9 ± 6.5 42.8 ± 12.2 9.3 ± 6.2 10.3 ± 6.0 0.1 ± 0.2

5 F  9.5 ± 2.0 35.1 ± 12.1 5.6 ± 7.1 48.4 ± 16.2 7.3 ± 6.0  8.1 ± 6.0 0.1 ± 0.3

Total 13.0 ± 2.0 35.6 ± 12.1 5.1 ± 5.6 46.2 ± 14.1 8.1 ± 5.3  9.2 ± 5.6 0.1 ± 0.2

Table 5. Leukocyte profiles from 2∼3 years of KIC and SC

Sex WBC(×103/μl) Seg(%) Band(%) Lymph(%) Mono(%) Eosin(%) Baso(%)

KIC

F  9.7 ± 2.7 33.4 ± 12.0 4.5 ± 4.6 47.1 ± 13.6 7.5 ± 6.0  9.4 ± 4.3 0.1 ± 0.3

M 10.8 ± 1.7 37.0 ± 11.0 3.8 ± 2.5 47.3 ± 13.0 7.2 ± 5.8  6.8 ± 5.0  0 ± 0.2

Sum 10.3 ± 2.3 35.1 ± 11.6 4.1 ± 3.7 47.2 ± 13.1 7.4 ± 5.9  8.1 ± 4.8 0.1 ± 0.2

SC F 11.5 ± 2.4 27.2 ± 11.6 2.9 ± 1.7 52.2 ±  6.5 8.2 ± 4.5 13.2 ± 9.4 0 ± 0

로, 1~2년에서 10.5 ± 2.1로, 3~4 년에서는 9.7 ± 2.0로, 5년
이상에서는 9.5 ± 2.0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WBC치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감소 경향에 따라 호중구와 림
프구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백혈구 감별 진단의 백
분율은 각각 분엽형 호중구가 32.5∼40.2%(mean=35.6), band
형 호중구가 2.3∼5.9%(mean=5.1), 림프구가 42.8∼51.0%(mean 
=46.2), 단핵구가 4.4∼9.3%(mean=8.1), 그리고 호산구가 6.9
∼11.5%(mean=9.2)로 나타났다. 즉, 백혈구계의 검사 결과에
서는 연령에 따른 일관된 변화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림프구가 46.2.%를, 분엽형 호중구가 35.6%, 단핵
구가 8.1%, 그리고 band형 미성숙 호중구가 5.1% 정도의 비
율로 분포되어 있었다. 한편, 1년 이하군을 1∼2년 및 2∼3년
군과 비교한 t-test 검정 결과에서 호중구와 림프구에서 유의
성이 인정되었다(P<0.05). 한편, 2∼3년의 한우군과 칡소군의
혈액 내 백혈구계와 관련된 비교 결과는Table 5에서와 같이
총 백혈구 수치가 한우군보다 칡소군에서 11.5 × 103/μl로 약
간 높게 나타났다. 백혈구 감별 계산 결과는 분엽형 호중구의
백분율을 포함한 절대 수치에서 27.2 ± 11.6%의 칡소군이

35.1 ± 11.6%의 한우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고, 림프구에서
는 52.2 ± 6.5%로서 한우군 47.2 ± 13.1%에 비하여 높았다. 두 
군 간의 유의성은 분엽형 호중구에서 인정되었다(P<0.05).

4. 임신우의 적혈구계 검사 결과

앞에서 검사된 2년령의 한우군 중 임신우 6두와 비임신우
13두를 각각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들의 통계
적 유의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먼저 혈액 내 적혈구계의 분석
에서는 임신우군의 RBC, Hg, 그리고 HCT치가 각각 9.0 ± 1.5 
× 106/μl와 9.9 ± 1.4g/dl 그리고 40.5 ± 5.9%로서, 모두 비-임
신우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Table 6). 검정 결과, Hg과
HCT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5. 임신우의 백혈구계 검사 결과

백혈구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임신우의 총 백혈구 수(9.9 × 
103/μl), 분엽형 호중구수(3.7 × 103/μl), 그리고 림프구수(4.8 × 
103/μl) 모두 비-임신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Table 7), 그
외의 검사 항목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두 군 간
의 통계적 유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고  찰

한우의 연령에 따른 혈액학적 검사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연구로는 한우의 성장에 따른 적혈구상의 변동에 관한 연구

(Lee, 1974)와 생후 24시간 이내 한우 송아지의 혈액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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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rythrocyte profiles from pregnant- and non-pregnant cattle

Pregnant RBC(×106 μl)* Hg(g/dl) HCT(%) MCV(fl) MCH(pg) MCHC(g/μl) PLT(×103/μl)

Yes 9.0 ± 1.5  9.9 ± 1.4 40.5 ± 5.9 47.5 ± 2.1 13.4 ± 0.2 27.5 ± 0.5 400 ± 101

None 9.6 ± 1.1 12.9 ± 2.1 46.3 ± 4.3 49.0 ± 1.1 14.8 ± 1.3 28.3 ± 1.0 411 ± 203

Table 7. Leukocyte profiles from pregnant and non pregnant cattle

Pregnant WBC(×103/μl) Seg(%) Band(%) Lymph(%) Mono(%) Eosin(%) Baso(%)

Yes 9.9 ± 1.1 37.3 ± 10.3 3.5 ± 5.8 48.2 ± 11.1 8.0 ± 7.9 6.3 ± 2.0 0.1 ± 0.1

None 8.1 ± 1.2 33.2 ± 12.4 4.0 ± 4.9 47.7 ± 12.0 7.7 ± 5.7 8.4 ± 2.1  0 ± 0.1

한 연구(Kim et al., 1991), 한우 송아지의 질병 발생과 폐사율
조사 등이 강 등(Kang et al., 2001)에 의하여 국내에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1년 이하까지의 한우 
송아지에 집중되어 있고, 1년 이상 한우의 연령에 대한 연구
보고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한우
가 소규모의 재래식으로 사양되던 과거에 이루어진 반면, 대
규모로 한우를 사육하는 최근의 사양 환경하에서는 이루어지

지 않아, 이에 관련된 유용한 표준 수치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송아지를 포함하여 한우가 성장
해 나가면서 변화되는 혈액학적 변화상을 1년 이하(n=12), 1∼
2년(n=39), 3∼4년(n=121) 그리고 5년 이상(n=34)으로 구분(총 
206두)하여 연령에 따른 변화상을 제시하고자 실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적혈구계 혈액상의 변화상을 보면, RBC

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12.2 × 106/μl에서 9.5 × 106/μl로 점
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이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등(Lee et al., 1994)이 제시한 송아지
(8.9 × 106/μl)와 성우(8.2 × 106/μl)의 적혈구수에 비하여 다소
증가된 수치이지만, 성우의 연령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상은 동일 축종의 같은 품종일지라도 연령, 기후, 
유전적 동종성의 정도, 비유, 임신과 분만, 사양 관리, 환경, 
사료, 그리고 지역에 따라 혈액의 구성 세포와 그 성분에 변
화를 가져온다(Britney et al., 1984; Correa et al., 1988; Curtis 
et al., 1989; Martin et al., 1990; Simensen 1983)는 여러 보고
와 관련지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혈
액 성분은 계절과 사양 관리 시스템, 그리고 나이와 품종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므로, 좀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혈액 내 백혈구계의 연령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1년 이하에서 13.8 × 103/μl로, 1∼2년에서 10.5 
× 103/μl로, 3∼4년에서 9.7 × 103/μl로, 5년 이상에서는 9.5 × 
103/μl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총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고, 이러한 감소 경향에 따라 호중구와 림프구 역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백혈구의 분포로는 전반
적으로 림프구가 46.2%를, 분엽형 호중구가 35.6 %, 단핵구가
8.1%, 그리고 band형 미성숙 호중구가 5.1% 정도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백혈구계의 변화상과 분
포율은 기존의 선행 연구에 비하여 커다란 차이점은 인정되지

않았다(Lee, 1974; Lee et al., 1994). 한편, 현재 국내에서 사
육되고 있는 칡소들에 대한 혈액학치 및 혈청 화학치 등에 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2∼3년의 동일 연령
인 한우와 칡소의 적혈구상 비교에서 RBC, Hg, MCV, 
MCHC 등에서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백혈구계에서도 총 백
혈구 수치가 한우군보다 칡소군에서 11.5 × 103/μl로 약간 높
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사육 중인 칡소와 관
련하여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결론적으
로 건강한 한우에서 혈액학적 검사 결과는 연령에 따라 각각

그 수치가 유의성 있게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혈액학적 검사 결과는 이전에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앞

으로의 한우의 사양 관리 및 질병 검사 시에 표준화된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질병
의 발생과 관련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혈청

단백 즉, total protein, albumin 그리고 globulin 등과 같은 보
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검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요  약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장
내에서 사육 중인 한우 및 칡소 206두(한우 187두, 칡소 19두)
를 대상으로 연령별, 종별 그리고 성별로 각각 분류하고, 이들
에 대한 혈액학적 수치를 확인하였다. 혈액학적 검사 결과에서 
1년 이하에서 5년 이상으로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RBC(12.0
∼9.5 × 106/μl로)와 PLT치(717∼432 × 103/μl로)에서 각각 유
의성 있는 감소(P<0.05)가 인정되었다. 동일 연령(2∼3년)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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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과 칡소군 간에서의 비교에서는 RBC(10.1∼10.4 × 106/μl)
와 HCT(44.8∼42.1%), MCV(49.4∼44.9 fl) 및 MCHC (28.9
∼31.1 g/dl)에서 두 품종 간의 차이점이 인정되었으며, MCV
와 MCHC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었다(P<0.05). 또한, 
백혈구계 검사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WBC 수치
(1년 이하의 13.8에서 5년 이상의 9.5 × 103/μl로)가 감소하는
경향이 인정되었으며, 백혈구 분포의 백분율에서는 전반적으
로 림프구가 46.2%를, 분엽형 호중구가 35.6%로 나타났다. 
한우군과 칡소군 간의 백혈구계 비교에서는 칡소군의 분엽형

호중구치가 2.7 × 103/μl로서 한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저
하(P<0.05)가 인정되었으며, 림프구치는 5.2 × 103/μl로4.7 × 
103/μl 한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임신우군과 비임신우
군 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Hg(9.9 g/dl)과 HCT(40.5%)이 비임
신군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저하(P<0.05)가 인정되
었으며, 총 백혈구수와 분엽형 호중구수, 림프구수 모두 비임
신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중심 단어 : 희소 한우(칡소), 전 혈액 분석,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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