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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domestic earthworm populations used in vermicomposting in different lacalities were collected. 

The one was from Hongcheon (Kangwon province) and the other was from Youngdong (Chungcheong province). 

Reproductive capacities and the degree of reproductive isolation of two population were investigated. CO I gene 

sequences were also compare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ir reproductive capacities. And there was no reproductive 

isolation between two populations. Two populations were identified as Eisenia andrei or Eisenia fetida by CO I 

gene biomarkers. Phylogenetic tree formulated by CO I gene sequence strongly suggested that two populations were 

just the sam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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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유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해 강원도 홍천과 충청도 영동에서 사육되고 있는 두 지렁이 집단의 생식력 

차이, 생식적 격리 정도 및 CO I 유전자의 서열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의 생식력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간에 생식적 격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CO I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두 집단의 종을 동정한 

결과 붉은줄지렁이 또는 줄지렁이로 확인되었고, 두 집단의 유연관계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은 같은 지렁이 종임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주제어: 지렁이 집단, 유기성 폐기물, 지렁이 처리, 생식적 격리, CO I 유전자

✝Corresponding author(e-mail : yhbae@daejin.ac.kr)

1. 서 론

하수, 인분, 제지, 각종 식품 공정 오니를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지렁이처리방법(vermicomposting)’

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1~6)

. 특히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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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내의 상황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상당부

분을 소각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렁이 

처리법과 같은 환경친화적인 처리방법을 적용할 필

요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기록된 육상지렁이 종은 약 3,700 종

에 이르고
7)
, 이중에 유기성 폐기물의 대량처리에 활

용되고 있는 지렁이 종은 5종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 

그리고 국내에서 지렁이 처리방법에 이용되고 있는 

지렁이 종은 붉은줄지렁이 (Eisenia andrei)로 알려

져 있다.

토양동물인 지렁이는 이동 반경이 크지 않은 식물

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서식장소의 환

경조건이 지렁이 집단의 생물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붉은줄지렁이 역시 특정 지역의 농장에서 먹이나 기

후 등 특정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수 십년 동안 수 

십에서 수 백 세대가 경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

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지렁이는 동종의 지

렁이라도 그 지역의 집단 수준에서 생물학적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유기성 폐

기물에 대한 지렁이처리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생물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비교

적 작은 크기로 인해 분석이 용이하며 핵유전자에 

비해 높은 돌연변이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집단 간 비교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8~11)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렁이 

농장에서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지렁

이 집단에 대하여 두 집단의 생식력 차이 및 생식적 

격리정도를 비교하였으며 미토콘드리아 분자마커의 

하나인 CO I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비교하여 두 집단

의 분자생물학적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두 지역 지렁이 집단의 생식력

2.1.1. 지렁이 집단 선별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지

렁이 집단, 즉 강원도 홍천과 충북 영동지역에서 유

기성 폐기물 재활용에 이용되고 있는 지렁이 집단 

중 성적 성숙의 형태적 특징인 환대가 없는 유충 그

러나 조만간 성충으로 발육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충 

개체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개체들 중 가능한 개

체의 크기가 유사한 것들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2.1.2. 생식력 및 생식적 격리 정도 실험

직경 18cm, 높이 18cm의 원통형 플라스틱 사육상

자의 바닥에 bed material로서 수분 70% 분변토를 

3cm 두께로 깔고 각 지역 집단의 지렁이 유충을 입

식하였다. 각 집단의 생식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

육상자당 각 지역(홍천, 영동)의 지렁이 유충 2개체

를 사육상자에 입식하여 짝짓기를 유도하여 생식하

도록 하였다(영동집단 지렁이×영동집단 지렁이, 홍

천집단 지렁이×홍천집단 지렁이).

그리고 집단 간 생식적 격리 정도를 조사하기 위

하여 홍천집단 1개체와 영동집단 1개체를 한 사육

상자에 입식하여 두 집단간 짝짓기를 유도하여 이

후의 생식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때 각 지역 개체의 

자가수정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육상자에 각 

지역의 유충을 1개체씩 입식하여 생식여부를 조사

하였다. 지렁이는 자웅동체이며 보통은 자가수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자가수정을 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
2)
. 모든 처리의 

반복수는 7개였다.

사육상자내의 지렁이들은 온도 조건 25℃, 광조

건 16:1(L:D)의 환경제어실에서 제지슬러지와 인분

슬러지를 혼합한 먹이로 사육하였고, 먹이는 2주 간

격, 수분은 1주 간격으로 공급하였다. 지렁이 입식 

후 36일, 92일후에 각 사육상자 당 증식된 성충, 유

충, 난포의 개체수를 조사하였다.

2.2. 영동집단, 홍천집단 지렁이의 CO I 

유전자 비교

Qiagen 사의 DNeasy Blood & Tissue kit 제품을 사

용하여 각 집단의 네 개체 지렁이의 표피조직에서 

DNA를 추출하였다. 각 개체로부터 추출된 DNA에 

대하여 Bioneer 사의 PCR premix, Macrogen 사의 

LCO1490/HCO2198 primer를 사용하여 CO I 분자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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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ty
Life stage of 

earthworm

36 days after 

earthworm 

introduction

92 days after 

earthworm 

introduction

Hongcheon

Egg 0 0

Jevenile 0 0

Adult 1 0

Youngdong

Egg 0 0

Jevenile 0 0

Adult 1 0

Table 2. Earthworm densities when an uncopulated 

earthworm was introduced into nursery boxes (No./box)

Temperature Time No. Cycles

Denaturation

Activation
94℃ 2 min 1×

Denaturation

Annealing

Elongation

94℃

57℃

72℃

30 sec

30 sec

1 min

30×

Final extension 72℃ 5 min 1×

Table 1. Thermo-cycling profile for CO I amplification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를 증폭하였다. CO I 

유전자에 대한 PCR 조건은 Table 1과 같았다. PCR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1% 아가로오즈 겔에 전기영동하

여 특이적 증폭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의 Macrogen사

에 CO I 유전자의 DNA sequence 분석을 의뢰하였다. 

분석된 DNA sequence 결과물을 이용하여 NCBI blast

를 이용하여 종을 동정하였으며, DNA sequence 결과

물에 대하여 Seqman 프로그램(DNASTAR Lasergene 8)

과 MEGA6를 이용해 각 개체간의 계통유연관계를 

추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두 집단 지렁이의 자가수정 여부

사육상자에 1 개체의 지렁이 유충을 입식한 후 먹

이를 공급하면서 지렁이 입식 36일, 92일 후 사육상

자내 지렁이 개체수를 조사를 한 결과, 유충, 난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식된 개체가 자가수

정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Table 2). 따

라서 사육상자에 두 개체를 입식하여 증식된 개체

들은 두 개체가 짝짓기하여 유전자를 교환한 후 산

란 및 부화를 거쳐 생장한 개체들일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두 집단 지렁이의 생식력 및 생식적 

격리 정도

홍천의 지렁이 농장과 영동의 지렁이 농장에서 사

육중인 지렁이를 두 개체씩 사육상자에 입식한 후, 

일반적으로 지렁이가 잘 먹는 먹이로 알려진 인분슬

러지와 제지슬러지의 혼합물을 먹이로 공급하면서 

두 지역 지렁이의 생식력 및 생식적 격리 정도를 조

사하였다(Fig. 1, Fig. 2, Fig. 3).

홍천집단× 영동집단, 홍천집단×홍천집단, 영동

집단× 영동집단 교배실험에서 지렁이 입식 36일후

에는 차세대 성충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으며, 입식 

92일후에도 한두 개체 증식하는데 그쳤다(Fig. 1). 이

것은 차세대 성충으로 집단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유충과 난포의 경우에는 모든 교배 실험

에서 지렁이 입식 36일후에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고, 입식 92일후에는 증식된 개체수가 더 

많아졌다(Fig. 2, Fig. 3). 홍천집단의 지렁이 증식률

이 영동지역의 그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홍천집단× 영동집단 교배실험에서 차세대 성충, 

유충, 난포가 출현하여 증식하고 있으며 지렁이 입

식 92일후 증식된 개체수는 홍천집단×홍천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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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 of earthworm adults 36 and 92 days after introduction of one pair

of earthworm into the rearing box

H*Y : An earthworm from Hongcheon was paired with the one from Youngdong.

H*H : Two earthworms from Hongcheon were paired.

Y*Y : Two earthworms from Youngdong was paired.

Fig. 2. No. of earthworm jeveniles 36 and 92 days after introduction of one pair

of earthworm into the rearing box

H*Y : An earthworm from Hongcheon was paired with the one from Youngdong.

H*H : Two earthworms from Hongcheon were paired.

Y*Y : Two earthworms from Youngdong was paired.

Fig. 3. No. of earthworm cocoons 36 and 92 days after introduction of one pair

of earthworm into the rearing box

H*Y : An earthworm from Hongcheon was paired with the one from Youngdong.

H*H : Two earthworms from Hongcheon were paired.

Y*Y : Two earthworms from Youngdong was 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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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ty and 

Individual
CO I gene sequence

Hongcheon-1

CCCCTTCCCCTGCACTTAACGMAASCAGGACAATYAGKGAACGTGGCTAWWTTTTCCCTCCTATKATSA

TGAGACTCCTCAATKYTAKGKSCGRWTMTCTTCATTACTAMGGTTATWAWCATACTATGAAKTSGGCTT

CGACTAGGAYGAATCCCCCTATWTGTATGAGMTGTATGYATKACCGKGRTGTTGCGACTTTTATCTCTK

CTMGYATYTGCGGRAGCTATCASTATRCYATWGAYMGATYCAAACCTAAATACCTCATTCTTTGACCCT

GCWGGAGSTGGCAACCCTATTCTCTACYAACATTTATcTCAGATCTTTTGWWYCYKRAMAAAA

Hongcheon-2

CCCCTTCCCTAATTCTCCTAGTATCCTCTGCTGCAGTGGAAAAGGGTGCTGGAACAGGGTGGACAGTTTA

CCCACCCCTATCCAGTAACTTAGCGCACGCGGGGCCCTCAGTGGACCTGGCTATTTTTTCCCTCCATTTA

GCAGGTGCCTCCTCAATTTTAGGGGCAATTAACTTCATTACTACAGTTATTAACATACGATGAAGTGGGC

TTCGACTAGAACGAATCCCCCTATTTGTATGAGCTGTAGTTATTACCGTGGTGTTGCTACTTTTATCTCTT

CCAGTACTTGCGGGAGCTATCACTATACTATTGACAGATCGAAACCTAAATACCTCATTCTTTGACCCTG

CTGGAGGTGGCGACCCTATTCTCTACCAACATTTATTCTGATTTTTTGGTCACCCTGAAGTTTA

Hongcheon-3

TCAATAGTATAGTGATAGCTCCCGCAAGTACTGGAAGAGATAAAAGTAGTAACACCACGGTAATAACTA

CAGCTCATACAAATAGGGGGATTCGTTCTAGTCGAAGCCCACTTCATCGTAKGTTAATAACTGTAGTAAT

GAAGTTAATTGCCCMTAAAATTGAGGAGGCACCTGCTAAATGGAGGGAAAAAATAGCCAGGTCCACTG

AGGGCCCCGCGTGCGYTAAGTTACKGGATAGGGGTGGGTAAACTGTCCACCCTGTTCCAGCACCCTTTT

CCACTGCAGCAGAGGATACTAGGAGAATTAGGGAAGGGGGCAGAAGTCAAAATCTTATGTTGTTGAGA

CGTGKAAAGGCTATGTCTGGAGCTCCTAGTATAAGAGGTAGAAGTCAGTTTCCAAATCCACCAATAAAT

ACAGGTATTACCAGAAAGAAAATTATTACRAATGCATGGGCTGTAACAATTGTATTATATAGTTGGTCC

CTTCCKAGGAAGGCACCTGGWTGCCTTAGCTCGATTcGAATGAGAAKGCTTATACCAGCACCAACCATA

CCTGCTCAGACC

Table 3. CO I gene sequences of earthworms from Hongcheon and Youngdong

영동집단× 영동집단 교배실험의 경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홍천집단과 영동집단 간에 생식

적 격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탐문조사 결과 홍천집단 지렁이는 홍천지역에서 

1998년도부터 사육되고 있었으며, 영동집단 지렁이

는 1990년대부터 경남 김해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던 

집단을 2002년도부터 영동지역으로 분양되어 사육돼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홍천집단과 영동집단 

지렁이는 최소한 20년 이상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서

로 다른 환경에서 서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 두 집단 간에 생식력의 차이나 생식

적 격리 현상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상 두 집단이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 다

른 종, 생식적으로 격리되지 않고 서로 유전자를 교

환하여 차세대를 유지시켜 나가면 같은 종으로 정

의하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에서 볼 때 홍천집단과 

영동집단은 같은 지렁이 종임을 시사하고 있다.

3.3. 두 지렁이 집단의 분자생물학적 계통유연관계

Hong 등
12)
은 동물계의 종 식별용 유전자로 CO I, 

ITS, cyto b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 유전자

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모기를 제외한 3배

엽성 동물에는 CO I이 훨씬 유용한 식별용 분자마

커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홍천집단, 영동집단 지렁이의 CO I 유전자의 염기

서열(Table 3)을 이용하여 NCBI blast로 동정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또는 줄

지렁이(Eisenia fetida)로 동정되었다(Table 4). 현재 

붉은줄지렁이와 줄지렁이에 대해서는 이들이 동종

이명인지 아닌지에 관한 논란이 있으며
13~16)

, 생물집

단의 형태적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전적

으로는 동질성을 나타낼 수 있음
12)
을 감안할 때, 정

확한 종명 확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Bradley와 Baker
17)
는 cyto b 유전자의 유전적 거리

가 2% 이하인 경우에는 그 거리가 같은 종내 집단

의 변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CO I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홍천집단과 영동집

단 개체들에 대한 계통수(Fig. 4)를 보았을 때, 이 두 

집단은 단일 종일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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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heon-4

CCTCCAGCAGGGTCAAAGAATGAGGTATTTAGGTTTCGATCTGTCAATAGTATAGTGATAGCTCCCGCA

AGTACTGGAAGAGATAAAAGTAGTAACACCACGGTAATAACTACAGCTCATACAAATAGGGGGATTCG

TTCTAGTCGAAGCCCACTTCATCGTATGTTAATAACTGTAGTAATGAAGTTAATTGCCCCTAAAATTGAG

GAGGCACCTGCTAAATGGAGGGAAAAAATAGCCAGGTCCACTGAGGGCCCCGCGTGCGCTAAGTTACT

GGATAGGGGTGGGTAAACTGTCCACCCTGTTCCAGCACCCTTTTCCACTGCAGCAGAGGATACTAGGAG

AATTAGGGAAGGGGGCAGAAGTCAAAATCTTATGTTGTTGAGACGTGGAAAGGCTATGTCTGGAGCTCC

TAGTATAAGAGGTAGAAGTCAGTTTCCAAATCCACCAATAAATACAGGTATTACCAGAAAGAAAATTAT

TACAAATGCATGGGCTGTAACAATTGTATTATATAGTTGGTCCCTTCCTAGGAAGGCACCTGGTTGCCTT

AGCTCGATTCGAATGAGAAGGCTTATACCAGCACCAACCATACCTGCTCAGA

Youngdong-1

CCTCCAGCAGGGTCAAAGAATGAGGTATTTAGGTTTCGATCTGTCAATAGTATAGTGATAGCTCCCGCA

AGTACTGGAAGAGATAAAAGTAGTAACACCACGGTAATAACTACAGCTCATACAAATAGGGGGATTCG

TTCTAGTCGAAGCCCACTTCATCGTATGTTAATAACTGTAGTAATGAAGTTAATTGCCCCTAAAATTGAG

GAGGCACCTGCTAAATGGAGGGAAAAAATAGCCAGGTCCACTGAGGGCCCCGCGTGCGCTAAGTTACT

GGATAGGGGTGGGTAAACTGTCCACCCTGTTCCAGCACCCTTTTCCACTGCAGCAGAGGATACTAGGAG

AATTAGGGAAGGGGGCAGAAGTCAAAATCTTATGTTGTTGAGACGTGGAAAGGCTATGTCTGGAGCTCC

TAGTATAAGAGGTAGAAGTCAGTTTCCAAATCCACCAATAAATACAGGTATTACCAGAAAGAAAATTAT

TACAAATGCATGGGCTGTAACAATTGTATTATATAGTTGGTCCCTTCCTAGGAAGGCACCTGGTTGCCTT

AGCTCGATTCGAATGAGAAGGCTTATACCAGCACCAACCATACCTGCTCAGA

Youngdong-2

GTAGAGAATAGGATCGCCACCTCCAGCAGGGTCAAAGAATGAGGTATTCAGGTTTCGATCTGTCAATAGT

ATAGTGATAGCTCCCGCAAGTACTGGAAGAGATAAAAGTAGTAACACCACGGTAATAACTACAGCTCAT

ACAAATAGGGGGATTCGTTCTAGTCGAAGCCCACTTCACCGTATGTTAATAACTGTAGTAATGAAGTTAA

TTGCCCCTAAAATTGAGGAGGCACCTGCTAAATGGAGGGAAAAAATAGCCAGGTCCACTGAGGGCCCCG

CGTGCGCTAAGTTACTGGATAGGGGCGGGTAAACTGTCCACCCTGTTCCAGCACCCTTTTCCACTGCAGC

AGAGGATACTAGGAGAATTAGGGAAGGGGGCAGAAGTCAAAATCTTATGTTGTTGAGACGTGGAAAGGC

TATGTCTGGAGCTCCCAGTATAAGAGGTAGAAGTCAGTTTCCAAATCCACCAATAAATACAGGCATAACC

AGAAAGAAAATTATTACAAATGCATGGGCTGTAACAATTGTATTGTATAGTTGGTCCCTTCCTAGGAAGG

CACCTGGTTGCCTTAGCTCGATTCGAATGAGAAGGCTTATACCAGCACCAACCATACCTGCTCAGACC

Youngdong-3

CCCCTTCCCTAATTCTCCTAGTATCCTCTGCTGCAGTGGAAAAGGGTGCTGGAACAGGGTGGACAGTTTA

CCCACCCCTATCCAGTAACTTAGCGCACGCGGGGCCCTCAGTGGACCTGGCTATTTTTTCCCTCCATTTA

GCAGGTGCCTCCTCAATTTTAGGGGCAATTAACTTCATTACTACAGTTATTAACATACGATGAAGTGGGC

TTCGACTAGAACGAATCCCCCTATTTGTATGAGCTGTAGTTATTACCGTGGTGTTACTACTTTTATCTCTT

CCAGTACTTGCGGGAGCTATCACTATACTATTGACAGATCGAAACCTAAATACCTCATTCTTTGACCCTG

CTGGAGGTGGCGACCCTATTCTCTACCAACATTTATTCTGATTTTTTGGTCACCCAGAAGTTTA

Youngdong-4

CCCCTTCCCTAATTCTCCTAGTATCCTCTGCTGCAGTGGAAAAGGGTGCTGGAACAGGGTGGACAGTTTA

CCCACCCCTATCCAGTAACTTAGCGCACGCGGGGCCCTCAGTGGACCTGGCTATTTTTTCCCTCCATTTA

GCAGGTGCCTCCTCAATTTTAGGGGCAATTAACTTCATTACTACAGTTATTAACATACGATGAAGTGGGC

TTCGACTAGAACGAATCCCCCTATTTGTATGAGCTGTAGTTATTACCGTGGTGTTACTACTTTTATCTCTT

CCAGTACTTGCGGGAGCTATCACTATACTATTGACAGATCGAAACCTAAATACCTCATTCTTTGACCCTG

CTGGAGGTGGCGACCCTATTCTCTACCAACATTTATTCTGATTTTTTGGACACCCTGAAGTTTACATTCTC

ATCTTACCTGGATTTGGAGCAATCTCACATATCGTTAGTCACTATACTGCAAAACTGGAACCATTTGGGG

CTCTCGGGATAATTTATGCCATGCTCGGAATTGCTGTATTGGGATTTATTGTGTGAGCACATCACATATT

CACAGTAGGACTTGATGTAGATACACGAGCATACTTCACGGCAGCTACCATAATTATCGCAGTACCCAC

AGGTATTAAAGTATTTAGATGGTTGGCCACCCTTCATGGGTCAAAAATCAAATATGAGACCCCTATTTTA

TGGGCTCTTGGATTTATTTTTCTGTTTACTACAGGAGGTCTTACCGGCATTATTCTATCTAATTCCTCATT

AGATATTATCCTTCACGATACTTACTATGTTGTAGCCCATTTTCATTATGTACTAAGAATGGGGGCAGTA

TTCGCAATCTTTGCTGCTTTTACTCACTGATTCCCACTCCTAACAGGATTAACTCTTCACCAGCGATGAGC

CAATGCACAATTTTTCCTCATATTCTTAGGGGTCAACATTACCTTCTTTCCTCAACACTT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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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ity and Individual Species name

Hongcheon - 1 Eisenia andrei

Hongcheon - 2 Eisenia andrei or Eisenia fetida

Hongcheon - 3 Eisenia andrei or Eisenia fetida

Hongcheon - 4 Eisenia andrei or Eisenia fetida

Youngdong - 1 Eisenia andrei or Eisenia fetida

Youngdong - 2 Eisenia andrei

Youngdong - 3 Eisenia andrei

Youngdong - 4 Eisenia andrei or Eisenia fetida

Table 4. Identification of earthworms using CO I gene sequence

Fig. 4. Phylogenetic tree using CO I gene on the earthwors from Hongcheon and Youngdong

4. 결 론

강원도 홍천지역과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 사육장

에서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이용되는 지렁이 집단에 

대하여 생식력 차이 및 생식적 격리 정도를 파악하

기 위하여 교배사육(홍천집단× 영동집단, 홍천집단

×홍천집단, 영동집단× 영동집단)을 한 결과 홍천집

단의 증식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교배 집단과 

큰 차이는 없었다.

서로 다른 두 지역 집단(홍천집단× 영동집단) 교

배에서 증식된 지렁이 개체수는 같은 지역 집단끼

리의 교배(영동집단× 영동집단, 홍천집단×홍천집

단 교배)에서 증가한 개체 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두 지역 집단 간에 생식적 격리가 일어

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CO I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종을 동정한 

결과 두 집단의 종명은 붉은줄지렁이(Eisenia andrei) 

또는 줄지렁이(Eisenia fetida)로 동정되었으며, 계통

수 분석 결과 지렁이 집단 간 계통적 유연관계는 매

우 근연한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의 집단을 서로 다

른 종으로 보기 어려웠다.

위의 결과로부터 유기성 폐기물처리에 이용되는 

지렁이 종의 집단이 수십년간 지리적 격리가 일어

나 다른 환경에서 서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

렁이 집단의 생식적, 유전적 변화를 유도하지는 않

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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