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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베도라치 Dictyosoma burgeri의 생식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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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phology of gonad and reproductive cycle of ribbed gunnel (Dictyosoma burgeri) were
investigated on the basis of histological observation. The specimens were monthly sampled in
the coastal waters of Jeju from November 2001 to February 2003. The ovaries and testis of this
species are categorized as cystovarian and lobule type, respectively. The gonadosomatic index
(GSI) of female increased in November and maintained high values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GSI of male was similar to that of female although it was decreased in
February. The reproductive cycle can be grouped into the following successive stage in the
ovary: growth (October to November), mature (November to February), spawning (January to
February), and degenerating and recovery (March to September). And in the testis, the stage
observed were: multiplication (August to November), growth (November to January), mature
and spawning (November to February), and degenerating and recovery (January to September).
The minimum maturation size of D. burgeri was over 15.0 cm and fecundity ranged from 2,194
to 6,581 egg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cundity and fish body was calculated in the
fecundity (F) equation as: F==0.4057TL3.1425 (R2==0.7621) for total length (TL); F==149.88BW0.9579

(R2==0.7982) for body weight (BW), respectively. The fecundity was correlated positively with
TL and BW. The histological observations of the gonads suggested that major spawning of this
species probably occurs between January to February, when low water temperature (13±0.3�C)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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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분의 경골어류는 종 특이적인 생식주기와 번식전

략을 가지며, 이들의 생식소 발달 및 배우자 형성과정은

어류의 양식 및 자원 관리 분야에 생물자원 정보로 활

용도가 높다. 또한, 어류의 산란시기는 서식처의 외부환

경요인에 향을 받기 때문에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종에 따른 생식주기 및 생식활동에 향을 미

치는 외부환경요인 탐색이 필요하다.

외부환경요인 중에 수온과 광주기는 어류의 생식주기

및 생식소발달 과정에 깊게 관여하고, 산란시기에는 종

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산란개시 요인으로 수

온 또는 광주기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다른 하나는 보

상적으로 작용한다 (De Vlaming, 1972; Lundquist, 1980;

백과 이, 1985).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옥돔 Branchioste-

gus japonicus과 숭어 Mugil cephalus는 각각 수온과 일

장이 하강하는 10~11월, 11~1월 사이에 산란을 하고

(최 등, 2004; Kim, 2004), 조간 역에 서식하는 별망둑

Chasmichthys gulosus의 산란기는 1~4월로 저수온과

단일광주기가 보상적으로 작용 하며 (김 등, 2004), 흰점

독가시치 Siganus canaliculatus는 고수온과 장일주기인

6~7월에 성숙하여 7~8월에 산란을 한다 (황 등, 2004).

그물베도라치 Dictyosoma burgeri는 농어목 황줄베도

라치과 그물베도라치속에 속하는 어류로 우리나라와 일

본 연안의 암초지 와 조간 상부 조수 웅덩이에 분포

하는 정착성 어종이며 (김 등, 2005), 이들의 생식전략은

침성점착난을 산란하고 수정난이 부화할 때까지 수컷이

산란장을 지킨다 (Shiogaki and Dotsu, 1972). 그러나 제

주 연안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의 생식주기 및 번식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물베도라치의 생식활동 및 번식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제주도 동북부 연안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를 상으로 생식소중량지수 (gonadoso-

matic index, GSI) 및 간중량지수 (hepatosomatic index,

HSI)의 월별 변화, 생식소 발달과정 및 생식주기, 군성

숙도, 포란수를 조사하 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어

이 실험에 사용된 그물베도라치 D. burgeri는 2001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제주도 동북부에 위치한 함

덕 및 북촌 연안에서 낚시와 통발에 의하여 매월 10~

30마리씩 총 252마리를 채집하 고 암컷은 139마리, 수

컷은 113마리로 성비는 1 : 1.2이었다 (P⁄0.05, Table 1).

채집된 실험어는 제주 학교 해양과환경연구소로 옮겨

2-phenoxyethanol로 마취시킨 후 전장과 체중을 각각

0.1 cm와 0.1 g까지 측정하 고, 복부를 절개하여 생식소

의 외부형태 특성을 육안적으로 관찰하 다. 

생식소 성숙상태의 월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생식

소와 간을 절취하여 0.01 g까지 측정한 후 GSI (gonado-

somatic index)와 HSI (heapatosomatic index)는 각각 체

중에 한 중량비를 이용한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 다.

GSI==(생식소 중량/체중)×100

HSI==(간 중량/체중)×100

생식소의 내부구조와 생식소 발달과정을 조직학적으

로 관찰하기 위해 생식소와 간은 Bouin’s 용액에 24시간

고정한 후 파라핀절편법에 의해 4~5 µm 두께로 절편을

제작하여, Hansen’s hematoxylin과 0.5% eosin으로 비교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하 다.

채집지역의 수온은 월별 채집 시마다 봉상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 고, 광주기는 제주기상 기상관측자

료를 이용하 다. 

2. 생식주기

암컷은 성장기 (growth stage), 성숙기 (mature stage),

산란기 (spawning stage), 퇴행 및 회복기 (degen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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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specimens and sex ratio of Dicty-
osoma burgeri from November 2001 to February
2003

Year Month No. Male Female Sex ratio χ2

fish (Male : Female)

2001
Nov. 25 14 11 1 : 0.8 0.36 
Dec. 12 4 8 1 : 2.0 1.33 

Jan. 15 6 9 1 : 1.5 0.60 
Mar. 22 9 13 1 : 1.4 0.73 
Apr. 22 9 13 1 : 1.4 0.73 
May 27 14 13 1 : 0.9 0.04 
Jun. 9 3 6 1 : 2.0 1.00 

2002 Jul. 13 7 6 1 : 0.9 0.08 
Aug. 18 6 12 1 : 2.0 2.00 
Sep. 16 5 11 1 : 2.2 2.25 
Oct. 12 8 4 1 : 0.5 1.33 
Nov. 28 12 16 1 : 1.3 0.57 
Dec. 13 6 7 1 : 1.2 0.08 

2003
Jan. 9 5 4 1 : 0.8 0.11 
Feb. 11 5 6 1 : 1.2 0.09 

Total 252 113 139 1 : 1.2 2.68 



& recovery stage), 수컷은 분열증식기 (multiplication

stage), 성장기 (growth stage), 성숙 및 방정기 (mature &

spawning stage), 퇴행 및 회복기 (degenerating & re-

covery stage)의 4단계로 각각 구분하 다. 

산란흔적은 Kagawa and Takano (1979)의 방법에 따

라 조직학적 관점에서 배란 이후 난소 내에 남아있는

잔존 여포를 산란지표로 조사하 다.

산란기 전후인 11~3월의 난소 내 난모세포 발달단계

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난소의 절편을 촬 한 후,

난소절편의 조직표본에 정상적으로 핵이 나타나는 난모

세포만을 선택하여 난소 내에 발달단계별 난모세포의

분포비율로 조사하 다.

3. 군성숙도와 포란수

군성숙도는 성숙시기에 난소 내 성숙한 난모세포의

비율이 50% 이상인 개체들을 산란에 참가하는 것으로

구분하 고, 생물학적 최소형은 전장을 1 cm 간격으로

계급을 나누어 각 계급별 산란에 참가하는 개체의 빈도

를 산출하여 그 빈도가 50% 이상인 계급을 생물학적 최

소형으로 결정하 다. 

포란수는 11~2월까지 육안적으로 식별되는 성숙한

개체의 난소를 조직검경 한 후, 산란에 참가하지 않은

개체의 난소를 분리∙조사하 다. 포란수 (E)는 난소중

량 (W), 생식소의 일부중량 (ω), 생식소 일부의 포란수 (ε)

의 중량비를 이용한 다음 식으로 계산하 다. 

W
E==mmm×ε

ω

전장별 (TL), 체중별 (BW) 포란수 (F)의 증가는 각각 F

==a (TL)b, F==a (BW)b식으로 산출하 다.

4. 통계처리

SPSS computer software program을 이용하여 월별

GSI와 HSI는 ANOVA-test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고,

포란수와 성비는 각각 t-test와 χ2-test를 실시하 다 (P

⁄0.05).

결 과

1. 생식소의 형태와 구조

그물베도라치는 성숙시기를 제외하고 육안적으로

암∙수 구분이 어려웠고, 생식소는 암∙수 모두 척추골

하부의 복강에 위치하 다. 생식소의 외부형태는 정소의

경우, 정소 한 쌍의 길이와 폭이 유사한 좌우 칭형 이

었고 (Fig. 1A), 난소는 정소와는 달리 단엽이었다 (Fig.

1B). 정소의 내부구조는 횡단면을 중심으로 피질 부위에서

수질층으로 수지형태의 소엽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부에는

분기된 수정세관과 수정관이 위치하고 있다 (Fig. 1C). 난

소의 내부구조는 난소박판이 수지상으로 분기되어 있고

가장 자리 부분에 난소강이 형성되어 있다(Fig. 1D).

2. GSI와 HSI의 월별 변화

그물베도라치 암컷의 GSI는 수온과 일장이 하강하는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온이 13±0.3�C로 최저

수온기인 2002년 1월과 2003년 1, 2월에 각각 5.33±

1.77, 5.20±1.59, 5.43±2.26으로 연중 최고값을 보 다.

이 후 일장이 서서히 상승하는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하

기 시작하여 10월까지 0.62±0.09 이하의 낮은 값을 유

지하 다. 수컷의 GSI도 암컷과 유사한 경향으로 12월

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2002년 1월과 2003년 1월에 각

각 0.38±0.12, 0.41±0.16으로 연중 최고값을 보 다

(Fig. 2).

암컷의 HSI는 고수온과 장일주기인 8월부터 증가하

기 시작하여 저수온과 단일 주기인 12~1월에 2.47±

0.08로 연중 최고값을 나타낸 후, 3월부터 급격히 하강

하기 시작하여 6월에 0.67±0.03로 연중 최저값을 보

다. 채집기간동안 수컷의 HSI는 0.83±0.0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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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logical and histological observation of the
gonad in Dityosoma burgeri. A, External morph-
ology of testis. Scale bar==4 mm; B, External mor-
phology of ovary. Scale bar==2 mm; C, Lobule type
in testis. Scale bar==400 µm; D, Cystovarian type
in ovary. Scale bar==900 µm. Oc, Ovary cavity; Sl,
Seminal lobule.

Testis Ovary



0.31 범위로 연중 변화가 없었다 (Fig. 2).

3. 생식주기

암컷의 경우, 성장기 난소에는 난경 40~60 µm의 주

변인기 난모세포들과 난경 70~200 µm의 유구기 난모

세포들이 분포하 다 (Fig. 3A). 성숙기 난소에는 난모세

포 세포질에 난황구들이 축적되기 시작하 고, 난황물질

이 축적됨에 따라 난모세포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여 난

경 650 µm에 이르면 핵막이 거치화 되었다 (Fig. 3B). 산

란기 난소에는 난소 내에 산란흔적을 나타내는 잔존 여

포세포층이 관찰되었고 (Fig. 3C), 퇴행 및 회복기의 난소

에는 산란에 참가하지 못한 성숙한 난모세포들이 퇴

화∙흡수되었고, 생식상피를 따라 주변인기 난모세포들

이 재배치되었다 (Fig. 3D). 성장기 단계는 10~11월, 성

숙기 단계는 11~2월, 산란기 단계는 1~2월, 퇴행 및

회복기 단계는 3~9월에 관찰되었다 (Fig. 5). 

수컷의 경우, 분열증식기 정소에는 소엽의 내층 상피

층을 따라 정원세포들이 분열증식하여 증가 하 고, 정

소 소엽 내에 소수의 정모세포 무리군이 출현하 다

(Fig. 4A). 성장기 정소에는 정소소낭들이 형성되었고, 각

각이 정소소낭 안에 발달단계가 같은 정모세포 무리들

그물베도라치의 생식주기 11

Fig. 2. Monthly changes in water temperature, day leng-
th, gonadosomatic index (GSI) and hepatosomatic
index (HSI). Vertical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Fig. 3. Histological observation of ovarian development in
Dityosoma burgeri. A, Growth stage; B, Mature
stage; C, Spawning stage; D, Degenerative and
recovery stage. Scale bars==200 µm. Fl, Follicle
layer; N, Nucleus; Od, Oil droplet; Po, Peri-nu-
cleolus; Yg, Yolk globule; Zr, Zona radiata.

Fig. 4. Histological observation of testis development in
Dityosoma burgeri. A, Multiplication stage; B,
Growth stage; C, Mature and spawning stage; D,
Degenerative and recovery stage. Scale bars==50
µm. Sc, Spermatocyte; Sg, Spermatogonium; St,
Spermatid; Sz, Spermatoz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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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포하 다. 정소 내 정자 형성과정이 활성화되면서

소엽 내 정소소낭의 크기가 점차 증가하고 소수의 정세

포들이 관찰되었다 (Fig. 4B). 성숙 및 방정기 정소에는

정소 소엽 내강에 변태된 완숙한 정자무리들과 일부 방

정한 흔적이 관찰되었다 (Fig. 4C). 퇴행 및 회복기 정소

에는 방정 후 정소 소엽들이 위축되면서 방정하지 못한

소수의 정자들이 퇴행∙흡수되었고, 소엽상피에서 정원

세포들이 관찰되었다 (Fig. 4D). 분열증식기 단계는 8~

11월, 성장기 단계는 11~1월, 성숙 및 방정기 단계는

11~2월, 퇴행 및 회복기 단계는 1~9월에 관찰되었다

(Fig. 5).

4. 월별 난모세포의 발달

산란기 전후 동안 난소 내에 주변인기 난모세포들은

년중 관찰되었고 2002년 3월에는 주변인기 난모세포들

이 94.2%의 높은 비율로 분포하 다. 완숙 난모세포 (제

3 난황구기 단계)들은 2001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출현하 다. 산란흔적을 나타내는 여포세포층은 2002년

1월과 2003년 2월에 각각 9.2%와 4.1% 비율로 출현하

고, 2002년 3월에는 퇴행 난모세포가 5.8% 비율로 존

재하 다 (Fig. 6). 

5. 군성숙도

그물베도라치의 군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소 전

장 10.0 cm부터 최 전장 25.9 cm의 암컷 55개체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장 15.0~15.9 cm의 군성숙도는

50%, 전장 16.0~16.9 cm의 개체들은 87%의 군성숙도

를 보 고, 18.0 cm 이상의 개체들은 모두 산란에 참가

하 다. 그물베도라치가 산란에 참가하는 생물학적 최소

형은 군성숙도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전장 15 cm

로 조사되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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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nthly change in frequency of oocytes develop-
ment stage of Dityosoma burgeri during spawning.

Table 2. Maturity with size classes of Dityosoma burgeri

Total Number of Number of Maturity
length (cm) examined fish matured fish (%)

10.0~11.9 1 - 0
12.0~13.9 1 - 0
14.0~14.9 3 1 33
15.0~15.9 6 3 50
16.0~16.9 8 7 87
17.0~17.9 16 15 94
18.0~18.9 7 7 100
19.0~19.9 3 3 100
20.0~20.9 7 7 100
21.0~25.9 3 3 100

Total 5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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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란수

채집된 개체 중 산란흔적이 없는 성숙한 개체의 난소

만을 이용하여 포란수를 조사한 결과 약 2,194~6,581

개의 범위를 보 다. 전장별 포란수는 조사 개체 중 전

장 16.0~16.9 cm 범위에 속하는 개체들은 평균 2,868

개, 전장 19.0~19.9 cm 범위에 속하는 개체들은 평균

4,515개, 조사 개체 중 최 전장인 21.0~21.9 cm 범위

에 속하는 개체들은 평균 6,581개로 전장이 증감함에

따라 포란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전장과 포란수

의 관계식은 F==0.4057TL3.1425 (R2==0.7621)로 산출되었

다. 체중별 포란수는 조사개체 중 중량 17.0~22.9 g 범

위에 속하는 개체들은 평균 2,736개, 중량 29.0~34.9 g

범위에 속하는 개체는 평균 4,452개, 조사개체 중 최

중량인 47.0~58.9 g 범위에 속하는 개체들은 6,581개로

전장과 유사한 경향을 보 고, 체중과 포란수의 관계식

은 F==149.88BW0.9579 (R2==0.7982)로 산출되었다 (Fig. 7).

고 찰

부분의 경골어류의 생식소는 암∙수 모두 좌우 1쌍

으로 서로 칭을 이루지만 은어과, 바다빙어과, 뱅어과

어류는 난소 좌우의 크기가 서로 다르며 (Takashia and

Hanenawa, 1996), guppy Lebistes reticulatus (Miyamori,

1964)와 Cymatogaster aggregata (Eigenmann, 1897)는

좌우의 난소가 융합된 단엽형태이다. 또한, 난소는 생식

수관의 구조에 따라 나상형 (gymnovarian type)과 낭상

형으로 (cystovarian type) (Hoar, 1957), 난소강 형식에

따라 난소의 중앙부에 난소강이 형성되는 entovarian

sac type과 난소의 가장 자리 부분에 난소강이 형성되는

ectovarian sac type 구분되고 (Hoar, 1969), 정소는 소엽

의 구조에 따라 lobule type과 tubule type으로 구분된다

(Billard et al., 1982). 그물베도라치의 난소는 주머니 모

양으로 체벽에 붙어있는 낭상형으로 ectovarian sac type

의 단일 생식소 형태이었고, 정소는 좌우 한 쌍으로 정

소 소엽 내에 내강이 있는 lobule type이었다. 그물베도

라치 난소가 생식소 형성 과정에서 융합된 형태인지 본

래 단일 난소 형태인지에 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어류의 생식주기 및 산란시기는 수온과 광주기의 주

기적 변화에 의해 지배되어지고 (Heath, 1987; Jobling,

1995), 계절적 변화에 따라 춘계산란형, 하계산란형, 추

계산란형, 동계산란형, 춘∙하계산란형, 춘∙추계산란형

으로 구분된다 (Aida, 1991). 또한, 동일 어종이라도 지리

적인 위치에 따라 생식활동 및 산란시기가 서로 달라,

잉어 Cyprinus carpio는 이스라엘에서 4월에, 프랑스에

서는 여름, 인도에서는 봄과 가을에 2회 산란을 한다

(Heath, 1987). 이 연구에서 제주 함덕 및 조천 연안

(33�32′)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는 암∙수 모두 수온

과 일장이 떨어지는 11월부터 GSI값이 상승하기 시작

하 고, 산란한 개체들은 1~2월에 관찰되었다. 이것으

로 보아, 그물베도라치는 동계산란형이며, 산란기는

1~2월로 추정된다. 일본 Nagasaki의 Nomozaki 연안

(32�35′)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는 성숙시기와 자∙

치어의 출현 시기를 바탕으로 산란시기를 12~4월로 추

정하 고 (Shiogaki and Dotsu, 1972), 우리나라의 경남

연안 (34�47′)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는 산란시기 전

후의 비만도를 산출하여 산란시기를 1~3월로 추정하

다 (강 등, 1995). 이들 결과로 보아, 그물베도라치의 성

성숙은 수온 하강에 따른 단일주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고 생각되어지고, 일본 Nagasaki의 Nomozaki 연안 (32�

35′)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와 산란기간의 차이는 서

식지의 수온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류의 산란시기에 난모세포 발달양식은 크게 동시발

달형 (synchronous), 난군동시발달형 (group-synchron-

ous), 비동시발달형 (asynchronous)의 3가지 형태로 구분

되어진다 (De Vlaming, 1983; Wallace and Selman, 1981).

그물베도라치의 생식주기 13

Fig. 7. Relationship between fecundity and fish body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of Dityosoma bur-
g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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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베도라치는 산란시기를 전후하여 난소 내에 주변인

기 난모세포들이 년중 관찰되었고, 완숙 난모세포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관찰되는 것으로 보

아, 그물베도라치의 난모세포 발달양식은 난군동시발달

형에 속하는 어종으로 생각된다. 

그물베도라치가 산란에 참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최

소형은 15.0 cm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강 등 (1995)은 이

석을 이용하여 그물베도라치의 연령과 성장을 조사한

결과, 1.75년생이 되면 전장이 14.79 cm에 다다르고 빠

른 2년생이 되면 산란에 참가한다고 보고하 다. 그물베

도라치의 군성숙도는 성장 및 연령과 접한 관련이 있

다고 생각된다. 

산란에 참여하는 그물베도라치의 평균 포란수는

3,920개 (2,194~6,581개)로 전장과 체중에 비례하는 경

향을 보 고, Shiogaki and Dotsu (1972)에 의하면 일본

Nagasaki의 Nomozaki 연안에서도 전장 13.3~21.2 cm

범위의 그물베도라치 포란수는 2,146~6,475개의 범위

로 유사하 다. 따라서, 그물베도라치는 전장과 체중이 증

가함에 따라 포란수도 증가하여 전장과 체중, 포란수 간의

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어류의 포란수

는 종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Privitera, 2001),

산란 후 난 보호습성이 없는 흰점독가시치, S. canalicu-

latus는 503,702~1,452,116개의 비교적 많은 수의 난을

포란하고 (황 등, 2004), 수정된 난을 숙주에 의탁하여 난

보호 효과를 내는 잔가시고기, Pungitius kaibrae는 21~

110개의 난을 포란한다 (Chae and Yang, 1993). 산란장에

서 암컷이 배란한 후 수컷에 의해 수정된 난을 부화할 때

까지 수컷이 보호하는 습성을 지닌 별망둑 C. gulosus의

포란수는 2,462~5,346개로 (김 등, 2004) 그물베도라치

와 유사하 다. 어류의 포란수는 종에 따른 산란습성 및

생존전략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는 외부환경요인

으로 저수온과 단일주기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성 성

숙이 일어나고 성장 및 연령은 산란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하천 정비 및 연안 개발을 목적으

로 무분별한 개발과 매립, 각종 생활 오ㆍ폐수의 유입

등 연안환경의 변화로 그물베도라치의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그물베도라치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성 성숙제어, 인공 수정란 확보, 종묘생산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적 요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그물베도라치 Dictyosoma bur-

geri의 생식주기를 조사하기위해 2001년 11월부터 2003

년 2월까지 월별 채집하 다. 그물베도라치의 난소는 낭

상형이었고, 정소는 lobule type이었다. 암컷의 GSI는 11

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12~2월에 높은 값을 유지하

고, 수컷의 GSI는 비록 2월에 감소하 지만 암컷의 변

화와 유사하 다. 그물베도라치의 생식주기는 암컷의 경

우, 성장기 (10~11월), 성숙기 (11~2월), 산란기 (1~2월),

퇴행 및 회복기 (3~9월)이었고, 수컷은 분열증식기

(8~11월), 성장기 (11~1월), 성숙 및 방정기 (11~2월),

퇴행 및 회복기 (1~9월)이었다. 그물베도라치가 산란에

참가할 수 있는 생물학적 최소형은 15.0 cm 이상으로 조

사되었고, 포란수는 약 2,146~6,475 범위로 조사되었다.

전장과 포란수의 관계식은 F==0.4057TL3.1425 (R2==0.7621),

체중과 포란수의 관계식은 F==149.88BW0.9579 (R2==

0.7982)로 산출되었다. 그물베도라치의 포란수는 전장과

체중이 증가할수록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 결과, 그물베도라치의 주 산란

시기는 저수온 (13±0.3�C) 시기인 1~2월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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