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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은 분류학적으로 농어목

(Perciformes) 도미과(Sparidae) 감성돔속(Acanthopagrus sp.)

에 속하며, 감성돔속에는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과 새눈치(Acanthopagrus latus)가 속한다. 감성돔은 우리나

라 전 연안과 홋카이도 이남, 발해, 황해 및 동중국해에 널

리 분포한다 (최 등, 2003). 치어는 내만이나 연안의 바위지

역에 서식하고 강 하구에도 올라온다. 감성돔의 서식장소는

수심 50 m 이내, 바닥이 해조류가 있는 모래질이거나 암초

지 인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며, 내만성 어종으로 큰 이동

은 없으며, 겨울철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 감성돔은 수컷에

서 암수 한몸인 시기를 거쳐서 암컷으로 성전환하는 자웅

동체형의 웅성선숙어이다(최 등, 2003). 

감성돔은 1980년 후반 종묘생산에 관한 연구 (이와 노,

1987)에서 남해의 양식 상종으로 현재까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2002년도에 시작된 전남다도해형 바다목장에

서 상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전환 연구는 놀래기류의 성전환과 산란행동에 관한 연

구 (Robertson and Coat, 1974)와 국내에서 자성선숙종의 놀

래기류 (이 등, 1992), 능성어, Epinephelus septem fasciatus

(이 등, 1996), 붉바리, Epinephelus akaara (황 등, 1998) 등

이 있다. 하지만 웅성선숙종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감성돔에 한 연구는 김 (1970)의 난 및 부화자어

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등 (1994)의 성분화 연구, 허와 곽

(1998)의 유어의 식성 그리고 황 등 (2000)의 성전환에 관

한 연구 등 부분이 난 발생이나 부화자치어의 형태학적

변화 및 성전환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외의 연구는

Leu (1997)의 감성돔 산란 연구가 있다. 하지만 국내 감성돔

성숙과 산란에 관한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2002)에서 종

묘생산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남해안 감성돔의 재생산

에 관련된 생식생태를 밝히고자 생식소성숙도지수, 포란수,

군성숙도 분석, 성성숙 체장분석 등을 파악하여, 감성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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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성돔 시료는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라남도 여수시 군내리 연안 (전남바다목

장해역)에서 낚시어업으로 어획된 것을 매월 30~50미를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Fig. 1). 구입된 시료는 실험실

에서 수컷∙초기자웅동체∙후기자웅동체∙암컷을 구분하

여 체장 (folk length)은 0.1 cm까지, 체중은 0.1 g까지, 그리

고 생식소 중량은 전자저울 (MW-II)로 0.01 g까지 정 측

정하 다.

초기자웅동체는 정소의 복강 안쪽에 난소가 발달하고, 후

기자웅동체는 난소가 발달하여 정소가 퇴화하는 외부형태

로 초기자웅동체와 후기자웅동체를 구분하 다. 

성전환 체장은 전체 월에서 성전환한 군의 비율을 구하

여 logistic식에 적용시켜 50% 성전환 체장을 측정하 다. 

성숙도는 생식소 크기, 색조, 난의 투명상태 그리고 난립

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육안관찰 하 으며, 성숙단계는 미

숙 (immature), 중숙 (maturing), 완숙 (mature), 방후 (spent)의

4단계로 구분하여 월별 각 단계의 출현율을 관찰하 다(김

과 장, 1994).

생식소중량지수(GSI)의 월 변화는 다음 식으로 구하 으

며,

GW
GSI==mmmm×103

BW

여기서, GW는 생식소 중량(습중량, g), BW는 체중(습중량,

g)을 각각 나타낸다.

난경조성의 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체장크기별로 난

소 내 난괴를 임의 추출하여 Gilson 용액에 2~3일간 고정

시켜 난을 분리한 후, 1개체당 50립씩 형상투 기 (Nikon,

V-16B)로 난의 장경을 측정하 다.

포란수 (F)는 성숙한 개체의 난소에 하여 습중량법

(Bagenal and Brown, 1978)으로 구하 다.

A-B
F==mmmmm×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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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area of Black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caught by fish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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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quency-FL distribution of male, early sex-changers (M/F), late sex-changers (F/M), female and Black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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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는 난소의 중량, B는 난소 껍질의 중량, C는 난소

일부의 중량, 그리고 e는 C의 난 수이다. 

군성숙체장은 산란기로 추정되는 시기에 있어서 중숙이

상의 개체를 당해연도 산란가능군으로 보고 그 비율을 구

하여 logistic식에 적용시켜 50% 군성숙체장을 추정하 다.

1
Pi==mmmmmmmmmm

1++e(b1-b2TLi)

여기서 Pi는 i 체장계급에서의 군성숙비율, TLi는 i 체장계급

의 전장, 그리고 b1, b2는 상수이다.

월별 출현율은 조사기간 동안 어체를 측정한 전 개체에

해 월별 수컷∙초기자웅동체∙후기자웅동체∙암컷의 출

현율을 분석하 다.

결 과

1. 체장조성

조사기간 동안 감성돔 502미의 수컷의 체장범위는 체장

9~37 cm이었고, 초기자웅동체의 체장은 17~41 cm이었으

며, 후기자웅동체의 체장범위는 체장 18~44 cm이었고, 암

컷의 체장범위는 21~52 cm이었다. 평균체장은 수컷은 23.0

cm, 초기자웅동체는 29.0 cm, 후기자웅동체는 30 cm, 암컷이

34.7 cm이었다(Fig. 2). 

2. 성 전환체장

성전환 체장을 알기 위해 매월 전체 개체를 체장 크기별,

성전환의 출현율을 조사한 결과 Fig. 3과 같다. 체장 17.2

cm에서는 성전환 하는 개체가 없었고, 38.4 cm 이상에서는

전 개체가 성전환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체급별

성숙개체의 출현비율을 logistic식에 적용시킨 결과, 감성돔

의 50% 성전환 체장은 26.7 cm로 나타났다.

3. 산란기 추정

1) 성숙도의 월 변화

육안관찰에 의한 감성돔 암컷의 생식소 발달 과정을 4단

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미숙상태 (immature)의 난소는

작고 가늘며 색깔이 투명한 흰색 혹은 아주 옅은 노란색을

띠고 난립은 육안관찰이 거의 불가능하 다. 중숙상태

(maturing)의 난소는 색깔이 분홍색 혹은 옅은 주황색으로

소혈관이 산재되어 있었고, 난립이 점차 분리되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완숙상태 (mature)의 난소는 진한 주황색을 띠

며 최 로 비 해졌고, 난소 내의 난립이 쉽게 분리되었다.

방란 후 상태 (spent)의 난소의 색깔이 옅은 분홍빛으로 수

축되어 있었고, 산란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표피는 얇고 축

소되어 있었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감성돔의 월별 성숙도

변화는 Fig. 4와 같다. 중숙상태의 개체가 11~3월에 33~

100%로 높은 출현율을 보 으며, 완숙상태의 개체는 2월부

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3월에 66.7%로 증가하 고, 4~6월

에 각각 81~100%로 매우 높은 출현율을 보 다. 방란후

단계의 개체는 7월에 44.4% 출현하 다. 조사결과로 볼 때

성숙 개체가 50% 이상 출현하는 2월부터 6월까지 감성돔

의 성숙 시기라 할 수 있다.

Fig. 3. Relationships between fork length sex-changers of Blacksea-
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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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2) 생식소의 형태와 구조

(1) 정상정소

감성돔 생식소의 형태 및 구조는 Fig. 5와 같다. 생식소는

복강 후면에서 척추골의 혈관 간극을 따라 1쌍이 칭을

이루고 있으며, 성숙함에 따라 원추형의 주머니 모양으로

생식소의 전체가 길게 늘어나 뒷지느러미 끝부분까지 발달

한다. 정소는 좌우 1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강 안에서

엽상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정소는 정소∙소엽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 소엽들은 정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수정

관으로 이어져 있다. 정소는 성숙해짐에 따라 회백색에서

유백색으로 변한다(Fig. 5A).

(2) 양성생식소

양성생식소는 난소와 마찬가지로 1쌍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성장시기에 육안으로 정소역과 난소역이 격막으로 구분

되어 있고, 정소에서 난소로 전환되며, 복강 안에서 주머니

모양으로 발달한다(Fig. 5B, 5C).

(3) 정상난소

난모세포들은 체적으로 난소강을 중심으로 하여 외측

에서 내측으로 점진적으로 발달되며 배란기 난소 내강에는

난소 소낭에서 배란된 투명한 완숙난을 볼 수 있다 (Fig.

5D). 

3) 생식소 숙도지수의 월 변화

감성돔 암컷과 수컷의 생식소중량지수(GSI)의 월 변화를

나타내었다(Fig. 6). 암컷의 GSI 평균값의 월 변화를 보면 1

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5월에 현저히 높았고,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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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s of gonad in Black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A: male, B: hermaphrodite, C: hermaphrodite, D: female) ov: ovary,
hp: hermaphrodite, t: te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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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컷의 GSI 평균값의 월 변화는 2월부터 증가하여 4~5

월에 현저히 높았고, 6월부터 낮아져 7월부터 다음해 1월까

지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감성돔 암컷과 수컷의 월별

GSI 최 값의 변화도 GSI의 평균값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따라서 생식소 발달과정 및 GSI의 월 변화로부터 우리나

라 남해안 감성돔의 산란기는 3~7월, 주 산란기는 5~6월

로 추정된다.

4. 난 경

산란기 동안의 방란횟수 및 난소의 성숙발달에 따른 난

경크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난소 내 난경조성의 월 변화

를 조사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부분 미숙단계가 출현한

8~12월에는 100~200 μm 전후의 난모세포군이 주 모드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중숙

단계가 주를 이루는 1~2월에는 200 μm와 300 μm 전후의

모드로 형성하 다. 3월에는 이들 모드가 더욱 발달하여 난

모세포의 크기가 300~400 μm군으로 변화하 으며, 주 산

란기인 4~6월에는 400~500 μm 전후의 형 난모세포군

이 주 모드를 형성하 고, 부분의 개체가 산란을 마친 7

월에는 100 μm 이하의 크기로 급격히 감소하 다. 따라서

난경조성의 월 변화로부터 본 종의 산란회수는 연속 산란

종임을 알 수 있었다.

5. 포란수

감성돔의 재 생산력을 알아보기 위해 주 산란기로 추정

되는 3~6월의 성숙개체를 상으로 조직 검경을 통해 산

란경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개체에 해 포란수 (F)를 조사

한 결과 (Table 1), 최소 839,596립 (체장 32.2 cm)에서 최

2,894,913립 (체장 42.0 cm)으로 계수되어 체장 (FL)과 포란

수(F) 간의 관계식은 F==1.264FL3.8696(R2==0.736)이며 (Fig.

8), 체장에 따른 절 포란수 및 상 포란수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Table 1).

6. 군성숙도

재생산에 참여하는 체장을 알기 위해 주 산란기로 추정

되는 4~6월에 육안식별을 통해 중숙상태 이상의 개체를

당해년도에 산란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체장크기별

성숙개체의 출현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체장 22

cm 이하에서는 산란에 참여하는 개체가 없었으며, 25 cm에

서는 50%, 26.5 cm 이상에서는 100%로 전 개체가 산란에
Fig. 7. Monthly changes in egg diameter Blackseabream, Acantho-
pagrus schlegeli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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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solute relative fecundities according of fork lengh of Black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Fork length (cm)
Absolute fecundity (eggs) Relative fecundity (egg/cm)

n
Range Mean Range Mean

32.0~33.9 839,596~1,249,647 1,044,621 26,074~37,192 31,633 4
34.0~35.9 813,241~1,562,674 1,198,909 31,761~43,650 33,849 9
36.0~37.9 1,291,193~1,613,035 1,426,933 35,472~43,129 39,152 3
38.0~39.9 1,874,608~2,079,899 1,782,404 49,202~52,128 46,191 5
40.0~43.0 2,079,899~2,894,913 2,487,406 51,868~68,927 60,397 3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ogistic식에 의한 감성

돔 암컷의 50% 성숙체장은 25.8 cm로 나타났다. 

7. 성 비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채집된 표본을 상으

로 감성돔의 월별 수컷∙초기자웅동체∙후기자웅동체∙암

컷의 출현율을 분석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고 찰

경골어류의 난소는 생식수관의 구조와 연관하여 크게 나

상형 (gymnovarian donditi on)과 낭상형 (cystovarian condi-

tion)으로 나누는데, 감성돔의 난소강은 난소 실질부의 등쪽

좌우측에 착되어 길게 체축을 따라 커지며 난소후측 끝

부분에서 합쳐져서 수란관으로 연결되어진 낭상형에 속한

다(김과 장, 1994).

어류의 생식소 성은 자웅이체형과 자웅동체형으로 별

되고, 자웅이체형은 초기 분화형태에 따라 분화형과 미분화

형으로 나누어진다. 자웅동체에 있어서도 성체제에 따라 동

시자웅선숙형, 자성선숙형, 웅성선숙형으로 나누고 있다

(Atz, 1964; Yamamoto, 1969).

감성돔은 자웅동체형의 웅성선숙어에 속하며 (Kinoshita,

1936; Okada, 1965), 이와같은 웅성선숙어는 도미과 (Spari-

dae), 양태과 (Platycephalidae), 흰동가리속 (Amphiprion)에서

보고되고 있다(Fujii, 1971; Moyer and Nakazono, 1978).

웅성선숙어류 중 양태과의 성분화 과정을 보면 양성능을

갖는 난정소에서 먼저 성숙한 수컷으로 기능을 한 후 정보

부분이 퇴행 소멸된다. 이후 암컷으로 성숙하는 A type과

먼저 정소로 기능을 한 다음 양성 생식소 단계를 거쳐 암

컷으로 성숙하는 B type으로 나타나고 있다(Fujii, 1971). 감

성돔의 성분화 형태는 미숙단계를 지나 수컷으로 성숙한

다음 양성생식소를 가지는 난정소 단계를 나타나고 있어, B

type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감성돔의 50% 성전환 체장은 26.7 cm로 나

타났으며, 38.4 cm 이상에서는 100% 성전환이 이루어졌다. 

감성돔 생식소 발달과정의 월 변화를 보면, 2월부터 완숙

상태의 개체가 출현하여 4~6월에는 부분의 개체가 완숙

상태 고, 7월에는 방란 후 상태가 출현하 다. 생식소중량

지수 (GSI)의 월 변화에서 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4~

5월에 현저히 높은 값을 나타내어 감성돔의 산란기는 3~7

월, 주 산란기는 5~6월로 추정된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2002)은 5~7월에 감성돔의 산란이 일어난다고 보고하

다. Leu (1997)은 감성돔 산란을 2~4월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저위도 서식어가 고위도 서

식어보다 산란기가 빠르고 산란기간이 긴 것으로 지역에

98 권혁찬∙장창익∙신 재∙김광훈∙김주일∙서 일

3000000

2000000

1000000

500000

-

2500000

1500000

30 32 34 36 38 40 42 44

Fork length FL (cm)

Fe
cu

nd
ity

 (F
, n

um
be

r 
of

 e
gg

s)

Fig. 8. Relationships between fork length fecundity of Black-seabream,
Acanthopagrus schlegeli in the Southern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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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산란시기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과 장, 1994). 

어류의 산란형태는 난경조성을 통하여 나타내는 모드의

수와 산란기 동안의 산란하는 횟수로부터 그 형태를 추측

할 수 있는데 (김, 1997), 감성돔의 경우 완숙난의 난경이

400~500 μm로 단일 모드이며 산란기 동안 수십 회 산란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속 산란형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감성돔의 포란수는 최소 839,596개에서 최

2,894,913개로 계수되었으며, 체장(FL)과 포란수(F)간의

관계식은 F==1.264FL3.8696(R2==0.736)으로, 체장이 커질수록

포란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경골어류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김과 장, 1994).

감성돔 암컷의 50% 군성숙체장은 25.8 cm이었으며, 수컷

의 50% 군성숙체장은 19.0 cm이다.

이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남바다목장 상종인 감

성돔의 연령과 성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감성돔에

한 보다 종합적인 생태 연구가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전남바다목장 해역 내에 서식하는 감성돔의

성숙과 산란에 관한 연구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

지 낚시어업에 의해 어획된 시료를 상으로 수행하 다.

감성돔의 50% 성전환 체장은 26.7 cm로 추정되었고, 암

컷의 생식소 발달과정 및 생식소중량지수(GSI) 월변화로부

터 감성돔의 산란기는 3~7월, 주 산란기는 5~6월로 추정

되었다. 포란수는 최소 839,596립 (체장 32.2 cm)에서 최

2,894,913립 (체장 42.0 cm)으로 계수되었고, 체장 (FL)과 포

란수 (F)간의 관계식은 F==1.264 FL3.8696(R2==0.736)으로, 일

반적 경골어류에서와 같이 체장이 커질수록 포란수도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 산란에 참여하는 50% 군성숙도 체장

은 암컷은 25.8 cm, 수컷은 19.0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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