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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돌가자미, Kareius bicoloratus는 가자미목 (Order Pleu-

ronectiformes) 가자미과(Family Pleuronectidae) 돌가자미속

(Genus Kareius)에 속하는 어류로 우리나라 전 연해, 일본

연해, 황해, 만, 동중국해 연안 수역의 얕은 곳에 서식하

며(정, 1977; 김과 윤, 1994; 국립수산과학원, 2004), 성어는

눈이 있는 쪽에 옆줄의 아래 위와 등부분 및 배부분의 중앙

에 돌같이 생긴 골질판을 가지는 형태적 특징을 보여 명

으로는 stone flounder라고 불린다(Basilewsky, 1855; 국립

수산과학원, 2004). 돌가자미는 모래나 뻘지역에서 서식하는

저서어류로서 맛이 좋고 가격이 비싸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양식 상종이지만 아직까지 종묘생산 기술이 확립되지 않

고 초기 성장이 늦어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양식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자연산 종묘를 채포하여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양식이 성행하고 있다(전 등, 1999).

지금까지 돌가자미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혈액(심

등, 2002), 초기 생활사(문, 1997; 최, 2000)와 미성어기의 성

장(최, 2000)과 식성(전 등, 2000), 발생(한과 김, 1997; 전

등, 2002), 연령과 성장(박, 1995; 전과 임, 2004), 종묘생산

(전 등, 1999; 전 등, 2000)이 보고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

자원학적 연구로 연령형질(Masaki et al., 1986; Uehar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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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izu, 1999), 성장(Chen et al., 1992; Uehara and Shimizu,

1996) 등의 보고가 있고, 발생과 번식에 관해서는 성숙과

산란(Mori et al., 1986; Uehara and Shimizu, 1999), 생식선

자극 호르몬제의 이용(高城, 1976, 1977) 등의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어류의 종묘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친어관리를 통

한 우량 수정란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며, 종묘생산 및

양성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식

상종의 수정란 확보는 초기에 어종의 산란기에 맞추어 자

연산 어미의 복부를 압박하여 획득하 고 (態井과 中村,

1971) 그 후에는 호르몬 주사로 인위적인 성숙유도에 의한

채란방법(장, 1996; 황, 1999a)과 실내에서 어미사육을 통해

환경조절에 의한 자연 채란방법 (김과 허, 1991; 황 등,

1999b)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넙치어미를

관리하면서 실내 자연산란에 의한 수정란 생산이 연중 이루

어져 다른 어종에 비해 넙치 종묘생산 및 양식산업이 매우

발전해 있다.

수정란의 난질은 초기생존과 성장에 큰 향을 미치는

데(山下, 1978), 난경, 유구경, 부상란 비율, 수정률, 부화율

및 기형률 등을 조사하여 평가한다(황 등, 1999b). 또한 난

질은 어미의 연령, 양상태, 산란시기 등에 따라 차이를 보

인다(淸野, 1974; Kashiwagi et al., 1984; Watanabe,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양식 상종 개

발을 목적으로 자연산 돌가자미를 실내수조에서 순치사육

하면서 자연산란을 유도하여 산란량, 수정률, 부화율을 조사

하 고, 성숙시기에 암컷 돌가자미의 포란량을 조사하여 생

식잠재능력을 구명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어미 사육

실험용 어미는 2003년 10월 충남 격렬비열도 해역에서

어획된 자연산으로 외상이 없는 개체를 선별하 으며, 크기

와 수량은 암컷이 전장 34.5~51.0 cm (체중 540~2,200 g)

12마리, 수컷은 전장 29.0~38.0 cm (체중 310~680 g) 23마

리 다(Table 1). 실내 순치사육은 원형 콘크리트 수조(수

용적 20 m3, φ 5 m, 수심 1 m)를 이용하 으며 냉동 까나리

와 넙치용 부상 배합사료(EP, C社)를 1일 각각 1회씩 공급

하 으며, 사육수는 고압 모래여과기로 여과된 해수를 1일

6회전 환수하 다. 사육환경은 10~12월은 자연해수(7.2~

18.8�C)로, 1~3월까지는 가온사육하여 8.4~12.2�C로 유지

하 고, 자연광주기에서 사육하 다. 사육수의 수온 조사는

매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측정하 으며, 일장시간은 전

천문 의 일출∙일몰시간 자료를 인용하 다. 

2. 수정란 채집 및 관리

사육수조에서 자연산란한 알은 배수구에 집란망(φ 60 cm

×h 45 cm, 망목 500 μm)을 설치하여 매일 아침 8시에 수

거하여 여과해수로 세란한 후 표본병(φ 10 cm×h 40 cm)에

넣어 부상란과 침강란을 1차로 분리하 다. 부상란은 500 L

투명 아크릴수조에 수용하여 24시간 동안 관리하다가 다시

2차로 침강란을 분리하여 부상란의 양을 산출하 다. 산란

량은 전자저울 (BP 4100, Germany)로 습중량을 측정하여

1 g 당 알 수를 1,300개로 환산하여 총 산란량을 계산하

다. 수정률은 부상란 중 200개씩 무작위로 채취하여 현미경

하에서 정상적인 난발생이 진행되는 알의 수를 계수하여 그

비율로 구하 다. 

부화율은 2 L 비이커 3개에 수정란 200개씩을 수용한 후

10.0±0.5�C로 조절되어진 incubator에 넣고 부화시까지 관

리하여 부화된 자어수를 계수하고 기형률을 조사하 다. 매

일 사이펀을 이용하여 침강한 사란을 수거하 으며 1 μm

카트리지 여과기를 통과시킨 여과해수를 수정란 관리 수온

과 동일하게 맞추어 매일 5~10%씩 환수하여 수질악화를

방지하 다. 난경은 매일 산란된 알을 1차 분리 후 부상란

만을 100개씩 채집하여 만능투 기(Nikon, V12-A)를 이용

하여 측정하 다. 

3. 포란수

포란수의 계산은 산란기 전후 산란경험이 없는 자연산

22마리를 구입하여 전장(cm)과 체중(g)을 측정한 후, 개체

마다 400 μm 이상의 난들을 Bagenal and Braum (1987)의

습중량법을 사용하여 계수하 으며, 전장별, 체중별 절 포

란수를 측정하 고, cm 당 및 g 당 상 포란수를 측정하여

생식잠재능력을 파악하 다. 전장과 체중에 한 절 포란

수와 상 포란수의 통계처리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 회귀

직선의 계산법을 따라 분석하 으며, 선행된 강 등(2004),

정 등(2008)의 방법을 참고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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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of wild stone flounder, Kareius biocoloratus for induction of natural spawning

Date Sex No. of adult fish Total length (cm) (Mean±SD) Body weight (g) (Mean±SD) Condition factor (Mean±SD)

2003 Oct.
Female 12 34.5~51.0 (41.8±5.3) 540.0~2,200.0 (1,270±120.2) 12.6±1.4
Male 23 29.0~38.0 (32.0±4.2) 310.0~680.0 (465.0±96.6) 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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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생식소 발달

외관상 생식소의 발달은 암컷의 경우, 수온이 하강하고

일장이 가장 짧아지는 12월부터 난소가 부풀어 오르기 시

작하여 발달함에 따라 꼬리지느러미 쪽으로 길게 확장되었

으며, 난소의 색은 황색을 띄었다. 수컷의 정소는 외관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12월 하순부터 복부를 약간 압

착하면 유백색의 정액이 유출되었다. 

2. 산란특성

돌가자미의 산란은 2004년 1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77일간으로 장기간 이루어졌으며, 산란수온은 8.4~10.8�C

로 동계산란 어종의 특징을 보 다. 산란기간 중 광주기는

일장이 가장 짧아졌다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9.8시간(1. 9

일)에 시작하여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12.1시간(3.

27일)에 산란을 완료하 다(Fig. 1). 염분은 34.2~34.4 psu

로 산란된 난의 부상에 최적 조건을 나타내었다. 돌가자미

의 실내 자연산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산란기간은 산란

상황에 따라 산란초기 (1. 9~1. 24: 16일간), 산란중기 (1.

25~2. 26: 33일간), 산란후기(2. 27~3. 27: 28일간)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산란 간격은 산란중기에는 2~4일 간격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 으나 산란후기에는 불규칙적으로 산란

이 이루어졌다. 산란기간 동안 총 24회 산란이 이루어졌으

며, 산란초기에는 4회, 산란중기에는 11회, 산란후기에는 9

회로 조사되었다. 총 산란량은 19,844,000개로 산란기간에

따른 산란량은 산란초기에 2,037,000개(10.3%), 산란중기

에 15,433,000개 (77.8%)로 가장 많았고, 산란후기에는

2,374,000개(11.9%)로 감소하 고, 산란후기의 경우 산란

횟수에 비해 산란량은 적게 나타났다. 

산란기간별 최고, 최저 산란량은 산란초기에 각각

794,000개, 342,000개이었고, 산란중기에는 각각 2,338,000

개, 510,000개로 가장 많이 산란하 으며, 산란후기에는 각

각 894,000개, 112,000개로 산란기간 중 가장 적은 양을 산

란하 다. 산란기간 동안 1회 평균 산란량은 827,000개 으

나 산란중기가 1회 평균 산란량 1,403,000개로 가장 많았

고 산란초기와 산란후기에는 509,000개 이하로 매우 불규

칙한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산란기간 동안의 난경은 1.12~1.20 mm이었고, 평균 1.18

±0.02 mm이었다. 산란시기별로 살펴보면 산란초기 1.20±

0.02 mm, 산란중기 1.17±0.02 mm, 산란후기 1.12±0.01 mm

로 나타나 산란이 진행될수록 난경크기는 감소하 으며, 산

란종료시에는 난경이 가장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3. 수정 및 부화율

총 산란량 중 부상란 수는 9,995,000개로평균 부상율은

50.4± 5.9%이었으며 , 산란초기와 산란중기에 각각

1,082,000개, 8,041,000개를 보여 산란후기의 872,000개 보

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산란중기와 산란후기의 평균 부상율

은 각각 53.2±1.0%, 52.1±5.1%로 비슷하 으나 산란중기

의 부상량은 8,041,000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 으며,

산란후기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2, Fig. 2). 부상

란에 한 수정률은 산란기간 동안 13.2~81.6% (평균 58.5

±4.6%)이었으며, 산란초기 54.3~77.8% (평균 70.0±5.0%),

산란중기 19.8~81.6% (평균 62.7±5.6%), 산란후기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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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hotoperiod,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uring
the spawning period of the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from
Oct. 2003 to May 2004.

Table 2. Spawning, fertilization and hatching proceed during spawning season of stone flounder, Kareius biocoloratus

Spawning period No. of spawned Floating eggs Fertilized eggs Hatched larvae Rate of 

(days) eggs (×103) Number (×103) Rate (%) Number (×103) Rate (%) Number (×103) Rate (%)
normal

larvae (%)

Jan. 9~Jan. 24 (16) 2,037 1,082 53.2±1.0 757 70.0±5.0 497 65.6±5.0 92.9±3.2
Jan. 25~Feb. 26 (33) 15,433 8,041 52.1±5.1 5,042 62.7±5.6 2,748 54.5±6.3 94.0±3.5
Feb. 27~Mar. 27 (28) 2,374 872 36.7±8.7 44 5.0±2.5 2 3.5±1.7 78.0±4.1
Total 19,844 9,995 50.4±5.9 5,843 58.5±4.6 3,247 55.6±4.6 93.8±3.6



16.2% (평균 5.0±2.5%)로 산란을 마치는 산란후기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Fig. 2). 수정란에 한 부화율은

9.4~78.8% (평균 55.6±4.6%)이었으며, 산란초기와 산란중

기에 각각 65.6±5.0%, 54.5±6.3%로 양호한 반면 산란후

기에는 3.5±1.7%로 저조하 다(Table 2, Fig. 2). 부화 자어

의 정상출현율은 산란초기와 산란중기에 각각 92.9±3.2%,

94.0±3.5%로 양호하 으며, 산란후기에 부화시 78.0±

4.1%로 산란초기와 산란중기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Table 2, Fig. 2). 

4. 포란수

돌가자미의 번식력을 알기 위하여 산란 경험이 없다고 판

단되는 22개체를 상으로 포란수를 조사한 결과, 총 포란

수(F)와 전장(TL)과의 관계는 F==0.0105TL3.317 (R2==0.957),

성숙란수 (F′)와 전장 (TL)과의 관계는 F′==0.0214TL2.9869

(R2==0.914)식으로 나타났다(Fig. 3). 또한 총 포란수(F)와

체중(BW)과의 관계는 F==3.0249BW0.9817 (R2==0.9382), 성

숙란수 (F′)와 체중 (BW)과의 관계는 F′==3.3993BW0.8887

(R2==0.9056)의 식으로 나타났다(Fig. 4). 채집된 개체 중 최

소 성숙크기인 전장 27.0~30.0 cm의 개체군들은 총 포란

수와 성숙란수가 각각 698,000개, 378,000개(54.0%)이었으

며, 최 성숙개체인 전장 50.1~55.0 cm의 개체군들의 총

포란수와 성숙란수는 각각 5,398,000개, 2,801,000개이었다

(Table 2). 따라서 개체당 절 포란수는 전장이 커짐에 따라

총 포란수와 성숙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전장에

따른 상 포란수(cm 당)는 최소 성숙개체인 27.0~30.0 cm

의 개체들은 총 포란수 25,100개/cm, 성숙란수 13,600개/cm

이었으며, 최 성숙개체인 50.1~55.0 cm의 개체들은 총 포

란수 103,100개/cm, 성숙란수 53,500개/cm로서 전장이 증

가할수록 총 포란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체중에 따른 절 포란수는 240~500 g의 개체들은 총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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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total length (cm) and fecundity of the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Table 3. Compositions of absolute and relative fecundities with total length in female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Total length (cm) Number
Absolute fecundity (±SD) Relative fecundity (per cm) (±SD)

(YCG) Total eggs (×103) Mature eggs (×103) Total eggs (×103) Mature eggs (×103)

27.0~30.0 (II) 2 632~763 (698±93) 324~431 (378±76) 23.4~26.8 (25.1±2.4) 12.0~15.1 (13.6±2.2)
30.1~35.0 (III) 4 889~1,324 (1,074±193) 641~982 (816±149) 28.2~38.4 (33.0±4.3) 20.3~28.5 (25.1±3.5)
35.1~40.0 (IV) 4 1,329~1,649 (1,469±136) 925~986 (964±27) 35.5~45.8 (40.6±4.3) 26.1~27.4 (26.6±0.6)
40.1~45.0 (V) 5 1,725~3,987 (2,722±866) 997~2,189 (1,485±585) 42.1~88.6 (63.8±17.6) 24.8~48.6 (34.7±12.4)
45.1~50.0 (VI) 4 3,251~4,835 (4,072±699) 2,010~2,710 (2,461±308) 70.7~98.7 (84.7±13.7) 40.2~55.7 (51.4±7.5)
50.1~55.0 (VII) 3 4,356~5,962 (5,398±903) 2,676~2,932 (2,801±128) 83.8~115.2 (103.1±16.9) 51.5~54.8 (53.5±1.8)

*YCG means year class group. II, 2-yr; III, 3-yr; IV, 4-yr; V, 5-yr; VI, 6-yr; VII; 7-yr

F==0.0105TL3.317

R2==0.957

F′==0.0214TL2.9869

R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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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he number of spawned eggs, fertilization rate and
hatching rate during the spawning period of the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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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수 948,500개, 성숙란수 670,000개이었으며, 801~1,100 g

의 개체들은 총 포란수 3,194,700개, 성숙란수 1,788,300개

이었다. 1,701~2,000 g의 개체들은 총 포란수 4,829,300개,

성숙란수 2,505,000개이었다(Table 4). 체중 1,200 g까지는

체중 증가에 따라 절 포란수의 성숙란수가 증가하지만 체

중 1,200 g 이상에서는 절 포란수의 성숙란수는 2,500,000

개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났다(Fig. 4). 체중(g 당)에 따른

상 포란수는 240~500 g의 개체들은 총 포란수 2,600개/g,

성숙란수 1,800개/g이었으며, 801~1,100 g의 개체들은 총

포란수 3,300개/g, 성숙란수 1,800개/g이었다. 1,701~

2,000 g의 개체들은 총 포란수 2,500개/g, 성숙란수 1,300개/

g이었다(Table 4). 체중에 따른 절 포란수는 체중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 고, 상 포란수는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4). 돌가자미의 연령별 전장

조성은 2세가 27.0~30.0 cm, 4세가 35.1~40.0 cm, 6세가

45.1~50.0 cm이었으며, 2~7세까지 연령(전장)이 증가함에

따라 상 포란수와 절 포란수는 증가 경향을 보 다

(Table 3).

고 찰

경골어류의 성성숙은 양상태, 연령 등의 내적요인과 외

부 환경요인인 수온과 광주기에 깊은 관련이 있고 해산어

의 성숙, 산란에는 수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and Hanyu, 1984; 原田, 1974).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돌가

자미 산란기는 12월말~1월말로서 이때 수온은 8~12�C이

며, 일본의 경우 11월~2월로 해역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역에 따른 수온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돌가자미는 자연계에서의 산란시기

와 비슷한 시기에 산란이 시작되어 3월말까지 산란이 장기

간 지속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실내 사육수온을

자연계 산란기의 해수 수온과 비슷한 8.4~10.8�C로 유지

하여 주었으나, 사육상태가 자연상태와는 달라 생식소 발달

과 성숙이 지연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경골어류

의 산란형(spawning forms)은 어종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3가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산란기 중에 1회만 산

란하는 형, 둘째는 산란기 중에 여러번 산란하는 형, 그리고

셋째는 특정 산란기를 가지지 않고 연중 산란하는 형으로

열 에 서식하는 형으로 구분되며(�島와 羽生, 1989; 안,

1995), 이 중 돌가자미는 두 번째 형에 속하는 어종이다. 

돌가자미의 자연산란에 관한 연구는 호르몬 투여로 다회

에 걸쳐 산란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高越, 1976)된 바 있

으나 자연산 어미를 실내에서 순치, 사육하여 자연산란을

유도한 보고는 없다. 돌가자미는 동계산란종으로서 성숙, 산

란에 광주기와 수온의 복합적인 향을 많이 받는 춘계산란

종인 넙치, Paralichthys olivaceus와 돌돔, Oplegnathus fas-

ciatus (김과 허, 1991; 정 등 1998; 황 등, 1999b) 등과는 다

르게 수온에 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돌가자미는 산란횟

수에 있어서도 은어, 숭어 등의 일회 일제산란형과는 달리

참돔, 돌돔과 같이 산란기에 여러 번에 걸쳐 산란이 이루어

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 산란기에 20회 이상 산란하는 다

회 산란종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자미科에서 동

계 산란어종인 범가자미, Verasper variegatus (김 등, 1998),

찰가자미, Microstomus achne (변, 2002), 그리고 쥐노래미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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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g) and fecundity of the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Table 4. Compositions of absolute and relative fecundities with body weight in female stone flounder, Kareius bicoloratus

Body weight (g) Number
Absolute fecundity (±SD) Relative fecundity (per g) (±SD)

Total eggs (×103) Mature eggs (×103) Total eggs (×103) Mature eggs (×103)

240~500 6 632~1,324 (948.5±248.5) 324~982 (670.0±256.5) 2.2~3.1 (2.6±0.4) 1.5~2.3 (1.8±0.3)
501~800 6 1,329~2,302 (1,650.3±351.6) 925~1,065 (986.0±46.1) 2.1~3.1 (2.6±0.4) 1.3~1.9 (1.6±0.2)
801~1,100 3 2,468~3,987 (3,194.7±761.6) 1,120~2,189 (1,788.3±582.6) 2.7~4.0 (3.3±0.6) 1.2~2.2 (1.8±0.5)

1,101~1,400 1 3,251 2,563 2.7 2.1
1,401~1,700 1 4,423 2,559 3.1 1.8
1,701~2,000 3 3,777~5,876 (4,829.3±1,049.5) 2,010~2,795 (2,505±430.8) 1.9~2.9 (2.5±0.5) 1.0~1.4 (1.3±0.2)
2,001~2,200 2 4,356~5,962 (5,159±1,135.6) 2,676~2,932 (2,804±181.0) 2.1~2.9 (2.5±0.5) 1.3~1.4 (1.4±0.1)

F==3.0249W0.9817

R2==0.9382

F′==3.3993W0.8887

R2==0.9056



에 속하는 노래미, Hexagrammos agrammus (정과 김, 1994),

임연수어 Pleurogrammus azonus (Ivankov, 1976),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강 등, 2004)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데, 이들의 난 발달 양식은 다회산란 어종이며 비동기발달

형에 속하는 종들로 돌가자미와 유사한 생식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가자미科에 속하는 한국산 및 일본의 仙

態灣에 서식하는 문치가자미는 1회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어(狩谷과 白旗, 1955; 이 등, 1985) 종특이성으로

볼 수 있다.

어류의 난질은 어미의 양상태, 연령, 사육환경 그리고

산란시기 등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Kashiwagi et al., 1984;

松浦 등, 1988), 산란용 어미의 양상태는 산란량, 알의

양성분, 부화율, 부화된 자어의 활력과 생존율에 많은 향

을 미친다(Springate et al., 1985; Eskelinen, 1989). 본 연구

에서 돌가자미가 실내에서 자연산란이 가능한 타 어종에 비

해 부상율, 수정률 및 부화율이 낮았던 원인은 자연산을 구

입하여 실내사육 및 먹이 적응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았고,

공급했던 먹이가 냉동 까나리와 시판 배합사료로 양의 불

균형에서 온 결과로 생각된다. 돌가자미 수정란의 부화는

환경요인 중 수온과 염분의 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적정

부화조건인 수온 8~10�C, 염분 33~34 psu에서 양호하게

부화가 이루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전 등, 1999) 본 연

구에서도 이 환경조건에 따라 수정란을 관리하 다. 난질은

비중, 색채, 난경, 유구경, 부화자어의 전장과 난황 용량, 이

상난의 비율 등에 기준을 두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수정

난의 난경이 클수록 난질이 좋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종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돌가자미

산란중기의 난경은 1.17±0.02 mm로 산란초기와 산란후기

의 중간 값으로 난경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수정

률, 부화율에서도 다른 시기보다 양호하 다. 산란된 돌가자

미 난의 난경은 수정률 및 부화율이 양호하 던 시기를 기

준으로 보면 1.17±0.02 mm로 水戶 등 (1969) 0.99~1.23

mm, 南 (1984) 1.05~1.15 mm, 高越 (1976) 1.00~1.15 mm

등의 보고와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며 전 등(1999)이 보

고한 1.15~1.20 mm와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계

저수온기에 산란된 알은 부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전

등, 1999),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종묘생산을 위해서는 적정

시기에 양질의 수정란을 일시에 다량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번식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조사된 돌가자미의 절 포란

수는 전장 27.0~30.0 cm인 경우, 평균 698,000개이었고, 전

장 50.1~55.0 cm에서는 평균 5,398,000개로 전장이 커질

수록 절 포란수도 증가하 으며, 또한 체중에 비례해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체중 증가에 따라 포

란수가 증가되는 현상은 이(1999)와 강 등(2004)이 보고한

쥐노래미의 포란수를 조사한 결과와 유사하 다. 단위 전

장(cm) 당 상 포란수는 전장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 으나

단위 체중(g) 당 상 포란수와 성숙란수 사이에는 체중 증

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어

Konosirus punctatus (김과 이, 1984), 노래미 H. agrammus

(정과 김, 1994), 쥐노래미, H. otakii (강 등, 2004), 병어, Pam-

pus argenteus (정 등, 2008) 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박(1995)에 의하면 본 돌가자미 포란수 연구에 사용

된 전장 범위는 27.0~55.0 cm로 2~7년군으로 추정할 수

있다. 포란수를 연령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전장(연령)이 증

가됨에 따라 절 포란수와 상 포란수가 증가되었는데 이

러한 현상은 쥐노래미(강 등, 2004)에서도 나타났다. 

돌가자미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연안수온이 가장 낮은

시기에 산란이 이루어짐으로서 실내사육시 가온에 따른 경

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인위적인 환경

조절에 의해 산란시기를 조절함으로서 상기의 부담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돌가자

미 어미의 생식소 발달에 관련된 환경요소의 구명으로 양질

의 수정란 즉 부상율, 수정률, 부화율 그리고 정상개체의 출

현율 등이 높은 수정란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생산할 수 있

도록 좀더 세 한 연구가 요구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돌가자미의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2003년 10월에 충남 격렬비역도 해역에서 자

연산 어미를 채집하여 실내에서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산란

특성과 포란수를 조사하 다. 실험에 사용된 어미는 암컷

12마리(전장 34.5~51.0 cm, 체중 540~2,200 g), 수컷 23마

리(전장 29.0~38.0 cm, 체중 310~680 g)이었다. 난소의 발

달은 12월부터 꼬리쪽으로 길게 확장되어 육안적으로 쉽게

확인되었다. 돌가자미 어미는 실내에 수용하여 3개월 후부

터 산란을 시작하 으며, 2004년 1월 9일부터 3월 27일까

지 77일간 이루어졌다. 산란기간 중 일장은 9.8~12.1시간

으로 연중 가장 짧았으며, 수온은 8.4~12.2�C이었다. 총 산

란량은 19,844,000개 으며, 산란중기에 15,433,000개(77.8

%)로 가장 산란량이 많았다. 총 산란량중 평균부상율은

50.4%, 수정률은 58.5%, 부화율은 55.6%, 부화자어의 정상

출현율은 93.8%이었다. 전장당 절 포란수의 총 난수는 전

장이 커짐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 으며, 상 포란수

(cm 당)의 총 난수도 전장이 커짐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체중당 절 포란수의 총 난수는 체중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보 으나 체중당 상 포란수(g 당)의

총 난수는 체중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되나, 일정 체중 이상으

로 커지면, 오히려 체중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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