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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ssessed the effects of population density on the growth and survival rate of sea cucumber(Stichopus 
japonicus) in indoor tank  Growth of S. japonicus in high density breeding was slow overall, and body weight on 
250, 350 and 500 individual/m2 group were 31.9g, 26.8g and 21.5g, respectively. The growth rate of body weight 
was 3.5~5.1 times according to the density of water, and the survival rate was 44.2~50.1%. The growth and 
survival rate were increased as decreasing the storage density. During the breeding season, small individuals tend 
not to be large and constantly culled, so it is necessary to set up the sorting period (etc.), and divide S. japonicus 
into groups of similar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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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의 돌기해삼(Stichopus japonicus) 생산

량은 1990년 2,491톤(65억)으로부터 1995년 

1,892톤, 2001년 900톤, 2002년 833톤으로 감소

하였다. 생산량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인공종묘생산 기술

이 개발되었고, 해삼 자원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

로 시도하였다. 이 결과로 2005년에는 1,136톤, 

2007년 2,936톤, 2010년 2,687톤, 2011년도에는 

6,125톤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해삼 생산 

금액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강 

등, 2012). 

  해삼은 극피동물문 해삼강에 속하는 해양 무척

추동물로 약효가 인삼과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

여졌다.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10 m 

이내의 다양한 저서환경에 서식한다. 수온 17℃ 

이하에서 먹이활동이 왕성하고, 21℃ 이상에서는 

먹이활동을 중지하며, 24℃ 이상이 되면 하면을 

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삼은 4과 14종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Park, 1999; 강 등, 2012). 

  해삼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양식 대상 종으

로 해양수산부 10대 전략 품종이며 산업화를 위

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는 해삼이 샤크스핀급의 보양식

으로 각광 받아왔고, 경제성장과 맞물려 최근 소

비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 잠재력이 큰 

전략 품종이기 때문에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계

획 생산 및 생물의 관리가 용이한 육상양식 대량

생산 양식기술 개발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표

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육상수조 양식기술은 미진한 상태로 안정적인 계

획 생산을 위해서는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

내의 해삼양식은 살포식과 축제식 위주로 진행되

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탄혜수

산연구소, 2011, 2012). 

  향후 국내외 해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 

해삼 양식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육방법 및 

기술의 확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전에 서해안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서는 어류 종묘생산 및 중

간육성을 많이 실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종묘생

산 기술의 발전으로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을 대

규모로 시행하고 있어 많은 육상 수조 양식장이 

휴경하고 있다(장 등, 1995). 이러한 시설을 육상 

수조식 해삼 양식에 활용하여 성장 및 경제성 평

가를 연구하여, 가치가 있다면 어업인들에게 많은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육방법 및 기술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

라 연구가 필요하다.  

  육상 수조 양식은 안정적인 계획 생산과 생물

의 관리가 용이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양

식기술이다. 육상 수조양식은 축제식과 씨뿌림 양

식에 비하여 생산성은 낮지만 관리적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며, 타 양식품종(전복, 넙치 등)의 양

식장을 재활용 가능하여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이 

높다(강 등, 2012). 따라서 육상양식과 식품·가공 

단지화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수출 전략형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서 해삼의 

밀도에 따른 성장 및 생존율을 조사하여 효과적

인 사육기술 개발 및 고밀도 육상 양식 기술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사육수조는 28.6톤 PP원형수조 3개를 이용하였

으며, 은신처 기질은 시험 시작 시부터 2014년 3

월까지 전복파판(크기 60×50×15cm, 20장)을 이

용하고, 이후부터는 자체 제작한 shelter를 이용

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해삼종묘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인 양식장에서 생산된 평균체중 6.2± 

3.5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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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사육시험은 사육밀도를 달리한 실험구

를 설정하였고, 사육밀도는 250마리/㎡, 350마리

/㎡, 500마리/㎡로 수조당 총 7,500마리, 10,500

마리, 15,000마리였다.

  해수는 자연해수를 30 ㎛의 모래여과기 및 10 

㎛의 필터백으로 2차 여과시킨 다음 사육수조에

서 매일 50%를 환수하는 반지수식 방식으로 사

육하였다. 사육수조 청소는 5일 마다 실시하였고, 

해수를 전량 환수 및 수조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

였다. 사육수조의 수질측정은 수온, 염분, 용존산

소, pH를 YSI (556MPS)를 이용하여 사료 공급 

전 측정하였고,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질소 및 총인을 매

월 1회 분석하였다. 공기공급은 용존산소량이 5 

ppm 이상 유지되도록 기포하였으며, 각 수조마

다 해삼 성장에 적합하게 수조 위에 검은 차광막

(차광률 95%)을 설치하여 항상 어둡게 해주었다.

  해삼 공급 사료는 배합사료와 해조류(지충이, 

미역 및 다시마 분말 등)를 6:4의 비율로 혼합하

여 사용하였으며, 발효대두박, 효모분, 새우살, 글

루텐분, 칼슘, 항산화제, 면역증강제 및 미량원소 

등은 사료 전체 중량의 약 0.5%씩 혼합하여 사용

하였다. 배합사료 성분은 단백질 ≥13.0%, 지질 

≥2.0%, 조섬유≤5.0%, 조회분≤50.0, 칼슘 1.0

∼4.5% 및 인≥0.8%인 중국산 사료를 사용하였

다.  각 수조에 공급되는 사료량은 밀도와 성장에 

따라 달리하였으며, 최초 공급량은 2.0kg/50마리

/㎡ 이였다. 그리고  성장함에 따라 공급량을 증

가하여 12월 말에는 4.0kg/50마리/㎡ 씩 공급하

였다. 해삼 사료는 발효를 위하여 1일 전에 제조

하여 공기를 공급하여 다음날 공급하였다. 공급은 

발효 사료를 망(망목 50㎛)으로 걸러서 크기가 일

정한 먹이를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7시에 공급

하였다. 사료 공급 후 해수 유입을 중단하였으며, 

약 2∼3시간 후에 해수를 유수하였다. 

  해삼의 성장조사는 매월 1회 무작위로 100마리

씩 측정하였으며, 이때 해삼 크기별 선별하였다. 

150일 및 240일째는 전량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생존율 및 사료효율 등을 분석하였다. 사료 섭취

율, 일간 성장률, 체중 성장률, 사료 전환효율 및 

일간 사료 섭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사료 섭취율=[(총 사료 공급량)×100)](사육일수

×수용 개체수)×1000

  일간 성장률=(((종료 시 평균무게-개시 시 평균

무게)×100)/사육일수)/100 

  체중 성장률=(종료 평균체중-개시 평균체중)/개

시 평균체중×100 

  사료 전환효율=일간 성장률×100/일간 사료 섭

식률 

  일간 사료 섭식률=(사료 섭식량×100)/(처음 총

무게+종료 무게+죽은 무게)/2)×

사육일수

Ⅲ. 결과 및 고찰

  해삼 사육수조의 수질환경 조사 결과는 Table 

1 및 2와 같다. 수온은 2013년 12월 13일에 9.

4℃로 가장 낮았으며, 2014년 8월 21일에 26.3℃

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1월 28일에는 12.5℃를 나타내었다. 염

분은 사육기간 동안 30.7∼32.9ppt를 나타내었다. 

5월부터 염분이 다소 낮아진 경향을 보이다가 9

월 이후 상승하였으며, 해삼 사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염분은 아니었다. 용존산소는 사육 기간 동

안 7.0∼11.6mg/L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수온이 

낮은 시기에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나, 해삼이 성

장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값은 아니었다. pH

는 7.1∼8.9의 범위로 모든 수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해수에서 나타나는 

pH 값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pH 값은 해삼 

성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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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 temperature, salinity, dissolved oxygen(DO) and pH values on sea cucumber,

Stichopus japonicus

Parameters
Density breeding

250 individual/㎡ 350 individual/㎡ 500 individual/㎡

Temperature (℃) 9.4∼26.3 9.4∼26.3 9.4∼26.2

Salinity (ppt) 31.2∼32.9 30.7∼32.9 31.2∼32.9

DO (mg/L) 7.0∼11.4 7.1∼11.6 7.1∼11.5

pH 7.1∼8.7 7.2∼8.8 7.2∼8.9

Table 2. TOC, COD, total nitrogen and phosphorus on sea cucumber, Stichopus japonicus

Parameters
Economical high-density breeding

250 individual/㎡ 350 individual/㎡ 500 individual/㎡

TOC (mg/L) 2.45∼3.66 2.62∼3.86 2.33∼4.03

COD (mg/L) 3.45∼4.70 3.93∼6.26 4.02∼7.28

Total nitrogen (mg/L) 0.87∼1.26 0.95∼1.60 0.85∼1.56

Total phosphorus (mg/L) 0.07∼0.10 0.06∼0.12 0.06∼0.11

  TOC의 경우 모든 실험구에서 2.33∼4.03 

mg/L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최저값과 최대값은 

500마리/㎡ 실험구에서 나타났다. 

  COD는 사육기간 동안 전체 실험구에서 3.45∼

7.28mg/L의 범위로 나타냈으며, 고밀도 사육 실

험구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육 

중 사료 공급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총질소는 수

용밀도에 따른 고밀도 사육 실험구는 0.85∼1.60 

mg/L로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총인의 

경우 전체 수조에서의 범위는 0.06∼0.12mg/L로 

나타났다. 

  해삼의 생태는 수온에 따라 크게 활동기와 하

면기로 나누어지는데 활동기는 10∼16℃이고, 하

면기는 24℃ 이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도 유사한 수온범위가 나타났다(강 등, 2012). 

해삼은 염분 28∼34ppt에서 가장 안정적인 서식 

및 성장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염분 31∼33ppt로 안정적인 서식염분이 조성되었

다(강 등, 2012). 용존산소는 5.0mg/L 이상일 때 

해삼의 서식에 적합하고, pH는 8.3∼8.8이 안정

적인 서식범위라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pH7.1∼8.9 및 용존산소농도 7.0∼11.6으로 나타

나 해삼의 고밀도 양식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강 등, 2012). 그 외 해삼의 서식 조

건에 대한 해외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조사한 결

과, 중국은 산둥지역의 해삼양식단지에서 방류 해

삼 서식지 조건을 10∼15℃로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해삼의 서식에 적합하다고 하였다(강 

등, 2012). 일본의 아오모리현 수산종합연구소에

서는 2∼10℃가 되는 시기가 방류 해삼의 서식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고하였다(靑森県水産業技術

センター, 2012a 및 2012b). 중국에서는 염분이 

27 ppt 이상의 조건이 방류 해삼의 서식 조건으

로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강 등, 2012).

  수용밀도에 따른 해삼의 성장을 조사한 결과, 

250마리/㎡ 실험구는 시험개시 시 6.2±3.5g에서 

30일 후 6.9±3.8g, 90일째 9.6±4.7g, 120일째 

12.5±5.8g, 150일째 16.2±7.1g, 210일째 19.8± 

6.6g, 240일째 22.5±10.9g, 270일째 24.3± 

11.5g, 300일째 25.6±9.8g, 330일째 27.2± 

10.3g, 360일째 31.3±13.2g으로 성장하였으며, 

실험 종료 시인 380일째에는 31.9±18.3g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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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of sea cucumbers, Stichopus japonicus in different density breeding

Day (date)

after growing

250 individual/㎡ 350 individual/㎡ 500 individual/㎡

Mean body 
weight

(g) 

Growth rate 
per day
(%/day)

Mean body 
weight

(g) 

Growth rate 
per day
(%/day)

Mean body 
weight

(g) 

Growth rate 
per day
(%/day)

  0 (2013. 10. 26) 6.2±3.5 - 6.2±3.5 - 6.2±3.5 -

30 (2013. 11. 24) 6.9±3.8 0.04 7.2±2.5 0.05 7.0±2.7 0.04

90 (2014.  1. 23) 9.6±4.7 0.06 9.4±4.7 0.06 8.9±4.2 0.05

120 (2014.  2. 26) 12.5±5.8 0.05 11.6±5.3 0.05 10.7±4.9 0.04

150 (2014.  4.  3) 16.2±7.1 0.07 14.3±6.1 0.05 12.5±5.5 0.04

210 (2014.  5. 26) 19.8±6.6 0.08 17.6±7.2 0.06 14.5±6.0 0.05

240 (2014.  7.  2) 22.5±10.9 0.08 19.8±9.1 0.07 16.3±7.3 0.05

270 (2014.  8.  5) 24.3±11.5 0.07 21.3±9.7 0.06 17.4±9.1 0.04

300 (2014.  9.  5) 25.6±9.8 0.06 22.2±9.5 0.05 18.2±8.4 0.04

330 (2014. 10.  4) 27.2±10.3 0.06 23.5±9.1 0.05 19.5±8.0 0.04

360 (2014. 11.  7) 31.3±13.2 0.07 26.5±11.0 0.06 21.5±8.8 0.04

380 (2014. 11. 28) 31.9±18.3 0.07 26.8±14.6 0.05 21.5±16.4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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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body weight in high density breeding of sea cucumbers, Stichopus japonicus

인되었다. 350마리/㎡ 실험구는 30일 후 7.2± 

2.5g, 90일째 9.4±4.7g, 120일째 11.6± 5.3g, 

150일째 14.3±6.1g, 210일째 17.6±7.2g, 240일

째 19.8±9.1g, 270일째 21.3±9.7g, 300일째 

22.2±9.5g, 330일째 23.5±9.1g, 360일째 26.5± 

11.0g 및 380일 경과 후 26.8±14.6g으로 성장하

였다. 500마리/㎡ 실험구는 개시 시 6.2±3.5g에

서 30일 후 7.0±2.7g, 90일째 8.9± 4.2g, 120일

째 10.7±4.9g, 150일째 12.5±5.5g, 210일째 

14.5±6.0 g, 240일째 16.3±7.3g 및 270일째 

17.4±9.1g, 300일째 18.2±8.4g, 330일째 19.5± 

8.0g, 360일째 21.5±8.8g 및 380일 경과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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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ate)

after growing

250 individual/㎡ 350 individual/㎡ 500 individual/㎡

Population 
(individual)

Survival rate
(%)

Population 
(individual)

Survival rate
(%)

Population 
(individual)

Survival rate
(%)

0 (2013. 10. 26) 7,500 100 10,500 100 15,000 100

30 (2013. 11. 24) - - - - - -

90 (2014.  1. 23) - - - - - -

120 (2014.  2. 26) - - - - - -

150 (2014.  4.  3) 5,741 76.5 7,727 73.6 10,400 69.3

210 (2014.  5. 26) - - - - - -

240 (2014.  7.  2) 4,545 60.6 6,069 57.8 8,110 54.1

270 (2014.  8.  5) - - - - - -

300 (2014.  9.  5) - - - - - -

330 (2014. 10.  4) 4,273 57.0 5,620 53.5 7,480 49.9

360 (2014. 11.  7) - - - - - -

380 (2014. 11. 28) 3,758 50.1 4,997 47.6 6,633 44.2

Table 4. Survival rate of sea cucumber, Stichopus japonicus in different density breeding

21.5±16.4g으로 성장하였다. 380일간의 일간성

장률(%/일)은 250마리/㎡ 실험구가 0.07, 350마

리/㎡는 0.05 및 500마리/㎡ 실험구에서 0.04로 

수용밀도가 높을수록 성장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Fig. 1). 전체적으로 380일 동안 사

육한 결과 250마리/㎡ 시험구는 약 5.1배, 350마

리/㎡ 시험구는 약 4.3배 및 500마리/㎡ 시험구

에서는 3.5배의 성장을 보여, 수용밀도가 낮을수

록 빠른 성장을 보였다. 또한 사육 기간 동안 작

은 개체는 지속적으로 크지 않고 큰 것에 비하여 

도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밀도 사육 실험구의 개체수 및 생존율을 살펴

보면, 250마리/㎡ 실험구는 시험 개시 시 7,500

마리에서 150일 후 5,741마리로 76.5%의 생존율

을 보였으며, 240일째 4,545마리 및 생존율 

60.6%를 나타내었다. 이후 330일째 조사에서는 

4,273마리로 생존율 57.0%를 나타냈으며, 380일 

경과 후에는 3,758마리 및 생존율 50.1%로 확인

되었다. 350마리/㎡ 실험구는 10,500마리에서 

150일 후 7,727마리로 생존율 73.6%를 나타냈으

며, 240일째는 6,069마리 및 생존율 57.8%, 330

일째는 5,620마리 및 생존율 53.5%였고, 380일 

경과 후에는 4,997마리로 생존율 47.6%를 나타

내었다. 500마리/㎡ 실험구에서는 시험 개시 시 

15,000마리였으며, 150일째 10,400마리로 69.3%

의 생존율을 보였고, 240일 후 계측결과 8,110마

리로 생존율 54.1%를 나타내었다. 330일째 조사

에서 7,480마리로 49.9%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380일째에는 6,633마리가 생존하여 44.2%로 확

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수용 밀도가 높은 실험구에

서 생존율이 낮았으며, 250마리/㎡ 실험구와 500

마리/㎡ 실험구의 최종 생존율 차이는 5.9%로 나

타났다(Table 4). 4월 이후 일부 개체에서 피부괴

사병이 발병 하였으나,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개

체수 및 생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해삼 육상수조 사육의 수용밀도에 따른 380일

간 성장률 및 사료효율에 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2013년 10월 26일 입식 시 개체의 평균체

중은 모든 실험구에서 6.2±3.5 g이었다. 전체 무

게는 250마리/㎡ 실험구가 46,500g, 350마리/㎡ 

실험구가 65,100g 및 500마리/㎡ 실험구가 

93,000g 이었다. 사육 380일 후 평균체중은 250

마리/㎡ 실험구가 31.9g, 350마리/㎡ 실험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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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250 individual/㎡ 350 individual/㎡ 500 individual/㎡

Initial 

(0 day)

Body weight(g) 6.2 6.2 6.2

Total body weight (g) 46,500 65,100 93,000

Population (individual) 7,500 10,500 15,000

380 day

Body weight(g) 31.9 26.8 21.5

Total body weight (g) 120,000 142,600 134,000

Population (individual) 3,758 4,997 6,633

Total feed intake(kg) 794 1,151.3 1,588

Feed intake (%) 27.9 28.9 27.9

Specific growth rate (%) 0.07 0.05 0.04 

Daily feed intake (%) 211.1 246.4 296.6

Feed efficiency (%) 0.03 0.02 0.01

Weight growth rate (%) 424.5 332.3 246.8

26.8g 및 500마리/㎡ 실험구가 21.5g으로 나타

났고, 전체 무게는 250마리/㎡ 실험구가 

120,000g, 350마리/㎡ 실험구가 142,600g 및 

500마리/㎡ 실험구가 134,000g으로 증가하였다.

  사료섭취율은 250마리/㎡ 실험구가 27.9%, 

350마리/㎡ 실험구가 28.9% 및 500마리/㎡ 실험

구가 27.9%로 나타나 350마리/㎡ 실험구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일간성장률은 250마리/㎡ 

실험구가 0.07%, 350마리/㎡ 실험구가 0.05% 및 

500마리/㎡ 실험구가 0.04%로 250마리/㎡ 실험

구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500마리/㎡ 

실험구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일간사료섭

취율은 250마리/㎡ 실험구가 211.1%, 350마리/

㎡ 실험구가 246.4% 및 500마리/㎡ 실험구가 

296.6%로 수용밀도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사료전환효율을 살펴보면 250마리/㎡ 실험

구가 0.03%, 350마리/㎡ 실험구가 0.02% 및 

500마리/㎡ 실험구가 0.01%로 수용밀도가 낮을

수록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breeding density on growth rate and feed efficiency of sea cucumber, 

Stichopus japonicus

  체중성장률의 경우는 250마리/㎡ 실험구가 

424.5%, 350마리/㎡ 실험구가 332.3% 및 500마

리/㎡ 실험구가 246.8%로 수용밀도에 따라 성장

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250마리/㎡ 실험구

의 해삼이 성장률 및 사료효율에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수용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는 생물의 생

존 및 성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Rowlanda et al., 2006; 문 

등, 2017). 즉 입식 밀도가 높으면 생물의 성장이 

감소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용존산소

가 낮아져서 생물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사망의 

원인이 된다(문 등, 2017). 반면, 입식 밀도가 낮

으면 해삼의 서식 공간이 너무 커져서 효율적인 

양성이 어렵다(Liu et al., 2002; Li et al., 

2007; 문 등, 2017). 

  Dong et al. (2010)은 27.95∼300.5g/0.1㎥의 

초기 입식 밀도 조건에서 돌기 해삼의 성장을 비

교한 결과, 20마리/100L (104g/0.1㎥)에서 해삼

의 일간성장률이 1.16%/일로 성장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 밀도의 범위에서 낮거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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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에서는 오히려 해삼의 성장률이 낮게 나타

났다. 한편, Slater and Carton (2007)은 초기 

평균 무게가 109.1g인 해삼 (Australostichopus 

japonicus)을 대상으로 초기 입식 밀도에 대해 조

사한 결과, 2.5∼5마리/㎡ 범위에서 해삼이 최대

로 성장하였으며, 해삼의 성장에 적합한 적정 초

기 밀도는 220∼550g/㎡로 나타났다. 아울러, 

Battaglene et al. (1999)은 초기 입식 밀도가 6

∼32g/㎡인 해삼 (Holothuria scabra)의 경우 입식 

밀도가 약 225g/㎡에 도달하면 성장이 감소한다

고 하였다. 또한 해삼은 초기 입식 밀도 33.8 g/

㎡에서 밀도가 317g/㎡로 증가하면 일간성장률이 

0.4%로 최대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성

장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itt et al., 

2004). 상기와 같이 해삼의 적정 수용 밀도를 구

명하기 위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초기 입식 밀도가 낮을수록 해삼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Battaglene et al., 

1999; Pitt et al., 2004; Slater and Carton, 

2007; 문 등, 2017). 즉, 본 연구도 이전 연구와 

같이 해삼의 성장에 요구되는 임계 성장 밀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Ⅳ. 적요

  돌기해삼의 성장과 생존에 가장 효과적이며 경

제성이 있는 사육밀도를 조사하였는데 체중 성장

은 250, 350과 500 개체/m2 실험구에서 각각 

31.9±18.3g, 26.8±14.6g과 21.5±16.4g으로 성

장하였고, 실험 시작할 때 보다 250마리/㎡ 실험

구는 약 5.1배, 350마리/㎡ 실험구는 약 4.3배 

및 500마리/㎡ 실험구에서는 3.5배의 성장을 보

여 수용밀도가 낮을수록 빠른 성장을 보였다. 생

존율은 250마리/㎡ 실험구는 5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0마리/㎡ 실험구는 47.6% 그리고 

500마리/㎡ 실험구에서는 44.2%로 낮게 나타났

다. 실험기간동안 성장과 생존율은 사육밀도가 낮

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시기와 

일정크기에 따른 선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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