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양태 (Platycephalus indicus)는 양태과 (Platycephalidae)에 속

하는 어종으로 한반도 중남부의 연안해역 및 일본 연안, 인도양

과 서태평양, 홍해에 걸쳐 넓은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최대 

100 cm까지 자라는 어종이다 (Chyung, 1977; Kim and Kang, 
1993; Froese and Pauly, 2022). 전 세계에 18속 80종이 분포하

고 있으며, 국내에 분포한 양태과 어류는 6속 9종이다 (Nelson 
et al., 2016; NIBR, 2021). 머리는 납작하고 너비가 넓으며 아래

턱은 위턱보다 돌출되었다. 등지느러미의 극조부와 연조부는 분

리되고, 첫 번째 극조는 아주 작으며 배지느러미는 가슴지느러

미 기부 아래에서 시작된다 (Choi et al., 2008). 산란기는 5~7월

로 주로 연안해역의 모래 바닥에서 산란하며 (Kwak and Huh, 
2002), 성장함에 따라 암컷으로 성 전환하는 개체가 증가하여 수

컷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전장 50 cm 이상에서는 암컷만 나

타난다 (Masuda et al., 2000). 양태는 국내에서 회 또는 건어물 

등 식용으로 주로 이용되어 인기가 높고 수산어종으로 경제성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와 조피볼

락에 비해 양식 보편화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량도 연안 매

립 및 오염 등에 따른 연안 생태계 훼손 및 남획으로 인해 감소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어류들은 그들만의 최적 생활 수온을 가지고 있는

데 (Shamseldin et al., 1997), 어류가 최적 생활 수온 범위를 벗

어나면 온도에 보상하려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임계수준을 넘어

서면 어체의 생리활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

다 (Barton and Iwama, 1991). 또한, 염분은 해양생태계에서 생

물의 생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중 하나로 어류의 

대사활동, 삼투조절 및 생체리듬 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고 (Kang et al., 2004), 어종에 따라서 다양한 염분 저항성을 갖

고, 회유성 어류인 연어과 어류나 기수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숭

어나 망둥어과 어류 그리고 해수에서 주로 서식하는 감성돔이

나 농어 등은 담수에서도 서식이 가능하며, 해수지역에서만 서

식하는 어류의 경우에도 넓은 염분 범위에서 서식할 수 있는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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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과 염분이 양태 자치어의 성장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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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n the Growth and Survival of Larvae and Juveni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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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have an important effect on the growth and survival of 
rearing fis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on larvae and juveniles  
of Platycephalus indicus. The experimental water temperature was set to 13, 16, 19, 22, and 25°C, 
respectively, and the salinity was set to 7, 14, 21, 28, and 32 psu, respectively. Ten individuals were 
randomly collected daily and measured the total length using a stereo microscope. The growth rate was 
the highest at 25°C (21.62±0.14 mm), 28 psu (15.02±0.05 mm) and the lowest at 13°C (7.04±0.05 mm), 
7 psu. The survival rate was the highest at 22°C (69.2%), 32 psu (84.1%) and the lowest at 13°C (15.1%), 
7 psu.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affected the survival and growth  
of Platycephalus indicus larvae and the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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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Boeuf and Payan, 2001), 저염분은 해

산어류의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온과 수분 평형에 

혼란을 일으켜 어체의 생리조건 악화 및 성장지연을 초래한다 

(Singley and Chavin, 1971). 염분의 변화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해양생물에게 생리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유전자의 발현 및 

생존율 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 (Nikapitiya et al., 2014; Wang 
et al., 2014; Yang et al., 2016).

지금까지 국내에 보고된 양태에 관한 연구로는 식성 (Kwak 
and Huh, 2002), 정자의 냉동보존 (Kim et al., 2011), 난발생 및 

자치어 형태발달 (Yun et al., 2022), 양태속 어류의 분류학적 검

토 (Lee et al., 1999) 등이 있지만 양태가 경제성이 높은 어류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치어 사육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따라서 수온과 염분이 양태의 자치어 성장 및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양태의 적정 사육 수온 및 염분에 대한 정

보와 향후 대량종묘생산기술에 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재료 및 방법

1. 어미 관리 및 자치어 확보

어미는 여수시 돌산 연안에서 저층자망으로 채집하였으며, 
현장에서 성숙된 난과 정자를 건식법으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자어는 플라스틱 수조 

(35 × 50 × 30 cm)에서 수온과 염분은 현장수와 동일하게 각각 

20.0±0.5℃, 30.3±1 psu로 유지하여 수정란에서 부화시킨 개

체들을 이용하였다. 

2. 자치어 사육 및 실험

실험구의 수온은 13, 16, 19, 22, 25℃로 설정하였고, 염분농도

는 수온 20℃를 유지하여 각각 7, 14, 21, 28, 32 psu로 설정하였

으며, 200 L 플라스틱 원형수조에 부화 자어를 각각 500마리씩 

수용하였다. 각 실험구의 염분은 31.0±1.0 psu로 유지하고 용존

산소는 7.0 ppm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사육수는 매일 1/2
씩 2회 환수하였다. 먹이로는 rotifer (Brachionus plicatilis)로부

터 시작하여 Artemia sp.와 초기배합사료를 순차적으로 공급하

면서 각 수온과 염분 실험구에서 각각 매일 10마리씩 무작위로 

추출 후 만능투영기 (SMZ800, Nikon, Japan)를 이용하여 자치

어의 전장을 측정 후, 측정일수에 따른 누적폐사율을 조사하여 

생존율을 파악하였으며, 실험구간에 따른 사육기간별로 비교하

였다.

결     과

1. 수온의 영향

1) 성장

양태 부화 직후 자어는 2.50±0.02 mm TL였고, 25℃ 실험구

에서 25일째 12.55±0.10 mm TL로 다른 수온 구간에 비해 뚜렷

한 성장을 보였으며, 실험 종료일인 45일째 21.62±0.14 mm TL
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16℃ 실험구에서는 25℃ 실험구

와 마찬가지로 25일째 급격한 성장을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성

장을 보이며 45일째 17.12±0.11 mm TL로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다. 실험 종료일까지 각각 19℃ 실험구에서는 13.56±0.05 

mm TL, 16℃ 실험구에서는 10.54±0.07 mm TL, 마지막으로 

13℃ 실험구에서 7.04±0.05 mm TL로 고수온 실험구에 비해 

일정한 성장을 보였다 (Fig. 2).

2) 생존

양태 자어의 생존율은 수온 22℃에서 69.2%로 가장 높은 생

Fig. 1. Map of the study sites.
Fig. 2. Total length (mm) of laboratory-reared Platycephalus indicus 
at different water temper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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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율을 보였다. 19℃에서는 실험 5일째 생존율이 99.3%로 가

장 높았으나 이후 생존율이 61.5%로 감소하여 25℃에 비해 낮

은 생존율을 보였다. 25℃의 실험구는 16℃의 실험구에 비해 

초기생존율이 높았으나 실험 종료일인 45일째 생존율이 각각 

40.7%, 38.2%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3℃ 실험구에서는 생

존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45일째 15.1%로 가장 낮은 생존율

을 보였다 (Fig. 3).

2. 염분의 영향

1) 성장

염분 구간별 성장은 28 psu 실험구에서 15.02±0.05 mm TL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32 psu 실험구에서는 35일째 11.62±

0.04 mm TL로 다른 실험구에 비해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45일째 14.06±0.05 mm TL로 28 psu 실험구보다 낮은 성장을 

보였다. 실험 종료일인 45일째 21 psu 실험구와 14 psu 실험구는 

각각 13.54±0.05 mm TL, 12.06±0.03 mm TL의 성장을 보였

으며, 가장 낮은 염분 구간인 7 psu 실험구에서는 10일째 3.56±

0.03 mm TL의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전부 폐사하여 실험이 종

료되었다 (Fig. 4).

2) 생존

양태 자어는 32 psu 실험구에서 84.1%로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28 pus 실험구에서는 32 psu 실험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어 80.1%의 대체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21 psu 실험구에

서는 10일째까지 81.5%의 생존율을 보였고, 61.1%의 생존율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14 psu 실험구에서는 생존율의 지속적인 감

소가 나타나 45일째 32.2%의 비교적 낮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7 

psu 실험구에서는 5일째 65.5%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이후 전부 

폐사하여 실험이 종료되었다 (Fig. 5).

고     찰

수온은 생물의 대사효율과 활성을 변경시켜 변온동물인 어류

의 성장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산소소비, 먹이섭식 

그리고 많은 생리적인 기능들이 의존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수
온의 계절적 변화는 양식 해산 어류의 생리적 대사, 건강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준다 (Kang, 2007). 일반적으로 부화 직후 자어는 

수온이 낮아질수록 성장이 느리고 수온이 높아질수록 성장이 빠

르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화율은 수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산어류 종자생산에 있어 자어의 생존

과 성장은 수온, 성장단계 및 영양적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Lee et al., 1997). 수온은 일반적으로 염분보다 어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Rombough, 1997), 이번 연구의 양태 자치어

도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자치어의 크기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Kang et al., 2002)와 대

구 (Gadus macrocephalus, Lee et al., 2007) 등 과거 연구 결과

에서도 수온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보여 본 연구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에서 수온에 따른 생존율

의 경우 주 산란기가 5~7월인 양태가 13℃ 실험구에서 생존율

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보아 저수온 구간인 13℃보다 고수온 

구간인 25℃에서 수온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겨울이 주 산란기인 쥐노래미와 명태 (Gadus chalcogrammus)는 

고수온보다 저수온 구간에서 수온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수온에 대한 내성 정도는 어종마다 각각 다르며, 산

Fig. 3. Survival rate (%) of laboratory-reared Platycephalus indicus 
at different water temperature (℃).

Fig. 4. Total length (mm) of laboratory-reared Platycephalus indicus 
at different salinity (psu).

Fig. 5. Survival rate (%) of laboratory-reared Platycephalus indicus 
at different salinity (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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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Jobling, 1994; Reist et al., 2006). 이러

한 결과로 보아 생존율 향상을 위해 19~22℃ 범위의 수온에서 

사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사육 최적수온을 규명하기 위해 세

부적인 수온범위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염분에 따른 양태 자치어의 성장은 모든 구간에서 비교적 균

일한 성장을 하였지만, 7 psu 실험구에서는 실험 10일째 전부 폐

사하였다. 어류의 성장에 있어 염분의 영향은 흔히 삼투 및 이온

조절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드는 염분에서 가장 양호

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Morgan and Iwama, 1991), 본 연구에

서는 7 psu를 제외한 염분 구간별 성장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양태의 성장 차이는 폐사에 이르는 경우만 아니면 염분이 성

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염분에 따른 어류

의 저항성은 그들의 서식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수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는 담수 혹은 해수지역에 한정되어 서식하

는 어류보다 넓은 범위의 염분에서도 강한 내성을 나타내며, 삼
투조절이 가능하다 (Otto, 1971; Blaber, 1974; Martin, 1990). 양
태 치어는 강어귀에서도 자주 발견이 되고 있으며 (FAO, 1999), 
양태속 어류인 Platycephalus fuscus가 산란기 내내 장기간 강

어귀 및 연안 해역에 서식할 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에서 자

망, 저인망, 낚시 등으로 채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ay and 
Barnes, 2015). 본 연구에서 양태의 생존율은 7 psu에서 부화 후 

10일째 모두 폐사를 제외한 모든 염분 구간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저염분에서도 양태의 서식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Gray and 
Barnes (2015)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태가 해수

지역에 한정되어 서식하는 어류에 비해 염분 내성이 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기수지역에서도 사육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요     약

실험구의 수온은 13, 16, 19, 22, 25℃로 설정하였고, 염분농

도는 각각 7, 14, 21, 28, 32 psu로 설정하였으며, 200 L 플라스

틱 원형수조에 부화 자어를 각각 500마리씩 수용하였다. 성장

은 수온 25℃ (21.62±0.14 mm TL)와 염분 28 psu (15.02±0.05 

mm TL)에서 가장 높았고, 수온 13℃ (7.04±0.05 mm TL)와 염

분 7 psu에서 가장 낮았다. 생존율은 수온 22℃ (69.2%)와 염분 

32 psu (84.1%)에서 가장 높았으며, 수온 13℃ (15.1%)와 염분 7 

psu에서 가장 낮았다. 양태는 강어귀 또는 연안 해역에 서식하여 

채집이 가능한 어종으로 다른 해수 어종에 비해 염분 내성이 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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