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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환경과 먹이종류에 따른 개량조개, Mactra chinensis  

유생의 성장과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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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earing Condition and Species of Microalgae on Growth 
and Survival of Larvae of the Sunray Surf Clam, Mactra chi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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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aring condition and species of microalgae on growth and survival of the sunray surf clam, Mactra chinensis 
larvae were investigated for artificial seedling production. The larvae of M. chinensis on higher temperature 
showed high growth and low survival and was grown over 230 μm in shell length 14 days after hatching, but low 
growth as 151.1 μm at 18℃. The larvae of M. chinensis on salinity showed highest daily growth and survival as 
11.3 μm and 65.8% at 30 psu, respectively. The optimum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for the larval rearing 
were 23℃ and 30-35 psu over 25 psu at least. The density of larval rearing was below 10 per 1 ml in rearing 
seawater for elevating the development rate from D-shaped to settled (metamorphosing) stage.
The larvae fed the mixed diet of Isochrysis galbana, Pavlova lutheri, Isochrysis sp. (green), Chlorella ellipsoidea 
showed highest growth and survival. The larvae fed the single diet of I. galbana, Isochrysis sp. (green) showed 
high growth and survival. But the larvae fed the single diet of P. lutheri and C. ellipsoidea showed low growth and 
survival. The optimum diet of larvae of M. chinensis was over two species of microalgae included I. galbana, 
Isochrysis sp. (green) for elevating the high growth and survival.

Key words: Sunray surf clam, Mactra chinensis, larvae, Growth, Survival, Temperature, Salinity,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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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매패류의 수정란은 세포분열에 의해 포배기, 낭배기, 담륜

자기를 거쳐 면반이 발달하고 패각이 만들어져 D형 유생으로 

발생된다. 부착성 또는 일시 부착성 이매패류 유생은 담륜자 

유생기부터 부착기질에 부착하기까지 부유하고, 비부착성 이

매패류 유생은 바닥에 침착하여 바닥생활을 시작하는 변태완

료 시까지 부유생활을 한다.

부유시기의 유생은 매우 작고 연약하여 외부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사육환경의 관리, 먹이생물의 종류와 공

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량조개 (Mactra 

chinensis) 는 비부착성 이매패류로서 부유생활을 하다가 모

래 등의 바닥에 침착하여 생활하므로 종묘생산 시 초기에 수정

란 및 유생을 대량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매패류 유생의 성장과 생존에 관한 연구는 수온과 염분의 

환경적 요인 (Helm and Millican, 1977; Dos Santos and 

Nascimento, 1985; Kim et al., 2010), 먹이생물의 종류 

(Wilson, 1978; Enright et al., 1986; Laing and 

Verdugo, 1991), 난질 (Gallager and Mann, 1986), 먹이

생물 공급량 (Epifanio and Ewart, 1977: Nell and 

Wisely, 1984), 유생의 먹이섭취 행동 (His and Seaman, 

1992) 그리고 먹이의 선택성 (Wisely and Reid, 1978)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매패류 유생사육에 관한 연구는 중요 이매

패류 유생기 먹이와 성장 (Yoo, 1969) 을 시작으로 피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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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velopmental stages of Mactra chinensis. A-B: 
D-shaped larva (shell length 85-100 μm), C: early 
umbone stage (shell length 110-140 μm), D: umbone 
stage (shell length 150-170 μm), E: late umbone stage 
(shell length 180-200 μm), F: settled (metamorphosing) 
stage (shell length 210-230 μm, scale bar = 50 μm).

(Kim and Koo, 1973; Pyen et al., 1976; Kim et al., 

1980), 참가리비 (Lee and Jo, 1980), 굴류 (Kim et al., 

1995; Min et al., 1995; Yoo and Park, 1997; Hur et al., 

2008), 비단가리비 (Park et al., 2005) 를 대상으로 사육수

온, 수용밀도, 먹이생물의 종류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연구자들

의 보고가 있으나, 개량조개에 관한 연구는 자원생태학적 연구 

(Hanaoka and Shimadzu, 1949; Sakurai, 1993; 

Sakurai et al., 1998; Park and Zhang, 2008) 와 생식에 

관한 연구 (Chung et al., 1987; Chung, 1997) 등이 있으나 

성장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한 유생과 치패의 사육조건, 침착기 

유생의 적절한 채묘방법 등 종묘생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보고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량조개의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유생사

육의 최적 사육환경과 먹이생물의 종류에 따른 유생의 성장 및 

생존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개량조개 모패는 2009년 5-7월에 걸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해역에서 채집된 평균 각장 70.19 ± 4.13 mm의 개

체였으며, 유생사육에 사용된 D형 유생은 5회 채란된 각장 

85.3 ± 2.7 μm의 크기였다.

유생의 적정 수온을 알기 위하여 수온을 18, 23, 28, 33℃

로 각각 달리 하여 1 l 비이커에 D형 유생을 1 ml 당 10 개

체의 밀도로 수용하여 사육하였다. 먹이생물로는 한국해양미

세조류은행 (KMMCC) 에서 분양 받아 conwy 배지로 500 

ml 삼각플라스크에서 20 l 원형 용기까지 배양한 Isochrysis 

galbana (KMMCC H-2), Pavlova lutheri (KMMCC H-3), 

Isochrysis sp. (green, KMMCC H-13), Chlorella ellipsoidea 

(KMMCC C-20) 를 공급하였으며, hemacytometer를 이용하

여 1 ml 당 세포수를 계수한 후 유생이 성장함에 따라 먹이공

급량을 서서히 증가시켜 유생 1개체 당 매일 5,000-20,000 세

포로 1일 2회 나누어 혼합 공급하였다. 1 μm cartridge 

filter를 사용하여 여과된 해수를 사용하였으며, 염분은 30 

psu였고, 수온은 인큐베이터 (4실) 내에서 조절하였다. 적절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2일 마다 사육수를 전량 환수하였다. 

매일 오전 10시에 성장과 생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유생의 

성장은 10 ml를 3회 채취하여 입체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에서 

Moticam 2500 / Motic Images Plus 2.0 KSE를 이용하여 

각장을 0.1 μm 단위까지 측정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생존 개

체수를 계수하여 생존율을 분석하였다.

유생의 적정 염분을 알기 위하여 염분 0, 5, 10, 15, 20, 

25, 30, 35, 40 psu에서 유생사육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D형 유생의 크기는 각장 85.7 ± 2.1 μm였으며, 염분은 해

수, 증류수 및 천일염을 혼합하여 농도를 조절하였고, 사육수

온은 23℃였다.

유생의 적정 사육밀도를 알기 위하여 사육수 1 ml 당 D형 

유생을 1, 5, 10, 20 및 40 개체를 수용하여 사육밀도별 유생

사육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D형 유생의 크기는 각장 

85.5±2.4 μm였으며, 사육수온은 23℃, 염분은 30 psu였다.

먹이생물의 종류에 따른 유생의 성장과 생존율을 알기 위하

여 먹이의 종류를 달리하여 유생사육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D형 유생의 크기는 각장 85.0 ± 3.3 μm였으며, 먹이

생물은 착편모조류 (Haptophyceae) 인 Isochrysis 

galbana, Pavlova lutheri, Isochrysis sp. (green), 녹조류 

(Chlorophyceae) 인 Chlorella ellipsoidea 4종류의 미세조

류이었다. 이 실험에서 4종류의 미세조류를 단일 공급한 실험

구와 4종을 혼합하여 공급한 실험구 및 무공급구를 설정 (총 6

개 실험구) 하여 성장과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그 밖의 실험 

조건은 수온별 유생사육에서와 동일하게 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고, 결과는 one-way ANOVA 

test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uncan, 

1955) 를 실시하여 평균 간의 유의성 (P < 0.05) 을 SPSS 

program (Ver. 10.1) 으로 검정하였다.



Korean J. Malacol. 26(4): 303-310, 2010

- 305 -

Experimental trial
Shell length (μm) Daily increment of SL 

(μm)Initial Final

Temperature (℃)

18 85.3 ± 2.7 151.1 ± 7.33a  4.7 ± 0.75a

23 85.3 ± 2.7 232.3 ± 9.50b 10.5 ± 1.83b

28 85.3 ± 2.7  279.9 ± 15.33c 13.9 ± 2.33b

33 85.3 ± 2.7  327.7 ± 21.05d 17.3 ± 2.46c

Salinity (psu)

0 85.7 ± 2.1 dead dead
5 85.7 ± 2.1 dead dead
10 85.7 ± 2.1 dead dead
15 85.7 ± 2.1 dead dead
20 85.7 ± 2.1 131.9 ± 4.95a  3.3 ± 0.57a

25 85.7 ± 2.1 193.5 ± 9.33b  7.7 ± 0.73a

30 85.7 ± 2.1  243.9 ± 15.64d 11.3 ± 1.25b

35 85.7 ± 2.1  218.7 ± 13.07c   9.5 ± 0.86ab

40 85.7 ± 2.1 175.3 ± 7.55b  6.4 ± 0.64a

*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 Growth and daily increment of shell length (SL) with different temperature and salinity of Mactra 
chinensis during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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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vival (%) of Mactra chinensis larvae in different 
water temperature. Values (three replication)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결  과

1. 수온에 따른 유생의 성장과 생존

수온에 따른 개량조개 유생의 성장은 Table 1과 같다. 각장

의 성장은 18℃에서 33℃까지 수온이 높을수록 빨랐으며, 2

3℃ 이상에서는 사육 14일째 230 μm 이상 성장하였으나 1

8℃에서는 151.1 ± 7.33 μm로 성장이 부진하였다. 유생의 

성장은 33℃에서 327.7 ± 21.05 μm로 28℃의 279.9 ± 

15.33 μm 보다 유의하게 빨랐고 (P < 0.05), 23℃에서 

232.3 ± 9.50 μm로 18℃ 보다 유의하게 빨랐다 (P < 

0.05). 일간 성장은 33℃에서 17.3 ± 2.46 μm로 28℃의 

13.9 ± 2.33 μm 보다 유의하게 빨랐고 (P < 0.05), 18℃

에서 4.7 ± 0.75 μm로 유의하게 느린 성장을 나타내었다 

(P < 0.05).

수온별 유생사육 시 생존율은 18℃에서 79.1%로 23℃의 

60.5%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 < 0.05), 33℃에서 21.8%

로 가장 낮았으며 (P < 0.05), 수온이 높을수록 생존율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2. 염분에 따른 유생의 성장과 생존

염분에 따른 개량조개 유생의 성장은 Table 1과 같다. 염분 

30 psu를 중심으로 염분이 높거나 낮아짐에 따라 성장이 늦어

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육 14일째 30 psu에서 각장 243.9 ± 

15.64 μm로 성장이 가장 빨랐고 (P < 0.05), 25 psu 이상

에서는 성장이 늦었다. 20 psu에서 유생의 성장은 131.9 ± 

4.95 μm로 25 psu의 193.5 ± 9.33 μm 보다 유의하게 늦

었다 (P < 0.05). 염분 30 psu에서 일간 성장은 11.3 ± 

1.25 μm로 다른 실험구 보다 유의하게 가장 빨랐고 (P < 

0.05), 20 psu에서는 3.3 ± 0.57 μm로 가장 느린 성장을 

나타내었다 (P < 0.05).

염분별 유생사육 시 생존율은 30 psu에서 65.8%로 35 

psu의 51.3%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 < 0.05), 40 psu에

서는 35 psu 보다 낮았다 (P < 0.05). 25 psu에서는 30.7%

로 40 psu 보다 유의하게 낮은 생존율을 보였으며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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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rvival (%) of Mactra chinensis larvae in different 
salinity. Values (three replication)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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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vival (%) of Mactra chinensis larvae in different 
density. Values (three replication)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Larval density
(ind./ml)

Shell length (μm) Daily increment of SL 
(μm)Initial Final

1 85.5 ± 2.4  240.9 ± 14.5c 11.1 ± 1.33b

5 85.5 ± 2.4  229.7 ± 11.3c 10.3 ± 1.05b

10 85.5 ± 2.4 218.5 ± 9.0c  9.5 ± 0.84b

20 85.5 ± 2.4 187.5 ± 7.7b  7.3 ± 0.65ab

40 85.5 ± 2.4 141.5 ± 5.5a  4.0 ± 0.57a

*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2. Growth and daily increment of shell length (SL) with different larval density of Mactra chinensis during 14 
days*

0.05), 20 psu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0-15 psu에서는 

전량 폐사하였다 (Fig. 3).

3. 수용밀도에 따른 유생의 성장과 생존

수용밀도를 달리 하여 사육한 개량조개 유생의 성장은 사육 

14일째 1 ml 당 1개체 수용하였을 때 각장 240.9 ± 14.5 μ

m로 10개체 수용한 실험구 보다 유의하게 빨랐고 (P < 

0.05), 40개체를 수용하였을 때에는 141.5 ± 5.5 μm로 가

장 느린 성장을 나타내었다 (P < 0.05, Table 2). 유생을 10 

개체 이하로 수용하였을 때 유의한 성장 차이는 없었으며, 20 

개체 이상 수용 시 200 μm 미만으로 성장이 부진하였다. 일

간 성장은 1개체 수용하였을 때 11.1 ± 1.33 μm로 가장 빨

랐고 (P < 0.05), 5개체와 10개체를 수용한 실험구와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40개체를 수용 시 4.0 ± 0.57 μm로 가

장 느린 성장을 나타내었다 (P < 0.05).

수용밀도별 유생사육 시 생존율은 1 ml 당 1 개체를 수용

하였을 때 63.3%로 20 개체를 수용한 실험구의 43.7% 보다 

유의하게 빨랐고 (P < 0.05), 5 개체와 10 개체를 수용한 실

험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40 개체를 수용 시 30.5%

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P < 0.05, Fig. 4).

4. 먹이생물의 종류에 따른 유생의 성장과 생존

서로 다른 미세조류를 먹이로 공급한 개량조개 유생의 성장

은 Table 3과 같다. 유생의 성장은 사육 14일째 4종의 미세조

류를 혼합 공급한 실험구에서 각장 233.2 ± 15.3 μm로 가

장 빨랐으며 (P < 0.05), 단일 공급구 중에서는 I. galbana

와 Isochrysis sp. (green) 공급구가 210 μm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P. lutheri와 C. ellipsoidea 공급구는 210 μm 미

만의 저조한 성장을 보였다. 무공급구는 114.4 ± 2.5 μm로 

가장 느린 성장을 나타내었다 (P < 0.05). 일간 성장은 혼합

공급구가 11.3 ± 1.15 μm로 가장 빨랐으며, I. galbana 공

급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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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lgal species Shell length (μm) Daily increment of SL (μm)
Initial Final

Isochrysis galbana 85.0 ± 3.3   229.0 ± 14.0cd 10.5 ± 0.96c

Pavlova lutheri 85.0 ± 3.3 183.0 ± 9.3b  7.0 ± 0.63b

Isochrysis sp. (green) 85.0 ± 3.3  213.4 ± 12.5c   9.1 ± 0.77bc

Chlorella ellipsoidea 85.0 ± 3.3 181.6 ± 7.7b  6.9 ± 0.61b

Mixture 85.0 ± 3.3  233.2 ± 15.3d 11.3 ± 1.15c

No fed 85.0 ± 3.3 114.4 ± 2.5a  2.1 ± 0.25a

*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3. Growth and daily increment of shell length (SL) with species of microalgae of Mactra chinensis during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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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rvival (%) of Mactra chinensis larvae in species of 
microalgae. Values (three replication)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먹이종류에 따른 유생의 생존율은 사육 14일째 혼합공급구

에서 61.5%로 가장 높았으며 (P < 0.05), 단일 공급구 중에

서는 I. galbana 공급구가 53.0%로 혼합공급구 보다 유의하

게 낮았고 (P < 0.05), Isochrysis sp. (green) 공급구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lutheri 공급구는 41.7%로 

Isochrysis sp. (green) 공급구 보다 유의하게 낮은 생존율을 

보였고 (P < 0.05), C. ellipsoidea 공급구와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무공급구에서 5.7%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나타

내었다 (P < 0.05, Fig. 5).

고  찰

이매패류의 인공종묘생산에 있어 부유유생기의 성장에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은 수온, 염분, 조도, 유생의 밀도 및 먹이생물 

등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수온이 성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수온에 따라 먹이생물의 섭취량이 달라지고 유생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Loosanoff, 1950; Walne, 

1974).

개량조개 유생의 성장 및 생존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

으므로 백합과 굴류 등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였다. 백합 유생

의 성장에 관한 연구로서 Choi (1975) 는 수온 23-28℃에서 

각장 109.5 μm의 D형 유생을 사육하여 20일 후 각장 209.0 

μm, 일간 성장 4.9 μm의 침착기 유생으로 성장하였고, 

Choi and Song (1974) 은 수온 27℃에서 초기 D형 유생 

112 μm를 사육하여 20일째 232 μm로 성장하여 일간 성장 

6.0 μm로 보고하였다. Kim (2006) 은 수온 29.9 ± 1.3℃

에서 각장 132.7 ± 6.0 μm의 유생을 사육하여 4일째에 

197.8 ± 6.1 μm의 침착기 유생으로 성장하였고 일간 성장

은 16.3 μm로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백합의 성장과 생존율을 고려한 유생사육 적정수온은 28-3

3℃, 최적수온은 33℃로 나타나 적정수온이 높은 경향을 보였

다. 본 연구에서 개량조개 유생의 성장은 23℃에서 성장은 사

육 14일째 232.3±9.50 μm로 나타났으며 수온이 높을수록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28℃ 이상에서는 50% 미만의 낮은 생

존율을 보여 개량조개의 유생사육 적정수온은 20-28℃, 최적

수온은 23℃로 나타나 백합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Kim (2006) 은 백합 유생의 생존 가능 염분은 10-40 psu, 

최적 염분은 25 psu라고 보고하였다. 백합의 경우 염분 

10-15 psu에서 80-90%의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25 

psu를 중심으로 염분이 낮거나 높을수록 성장이 느린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량조개 유생은 30 psu를 중심으로 염

분이 낮거나 높을수록 성장이 느린 경향을 보였고, 생존율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15 psu 이하에서는 전량 폐사하였고 

20 psu에서는 30% 미만의 낮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개량

조개는 백합에 비해 저염분에 약하여 최적 염분은 30-35 psu

였고, 최소한 25 psu 이상에서 사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이매패류의 인공종묘생산에 있어 유생의 밀도를 높여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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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사육밀도가 한계 이상으로 높아지면 

유생 간의 잦은 충돌 등으로 성장이 늦거나 수질의 악화 등으

로 폐사하기 쉽다. 백합의 유생은 사육수 1 ml 당 5 개체 이

하의 밀도에서는 성장과 생존율이 양호하였으나, 10 개체와 

20 개체에서는 다소 성장이 늦어 유생의 사육밀도는 1 ml 당 

5 개체 이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Kim, 2006). 

본 연구에서 개량조개 유생은 사육수 1 ml 당  10 개체 이하

의 밀도에서는 성장과 생존율이 양호하였으나 20개체 이상에

서는 다소 성장이 늦어 유생의 사육밀도는 1 ml 당 10 개체 

이하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개량조개 유생의 빠른 성장

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생사육 최적 조건은 수온 23℃, 

염분 30-35 psu, 유생 수용밀도 1-10 개체/ml이었다.

이매패류는 미세조류를 여과 섭식하므로 인공종묘생산에 있

어 먹이생물인 미세조류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Epifanio, 

1979), 이매패류의 먹이로는 Isochrysis galbana, Pavlova 

lutheri, Isochrysis sp. (green), Chaetoceros gracilis, C. 

calcitrans 등이 이용되고 있다 (Delaunary et al., 1992; 

Marty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I. galbana, P. lutheri, 

Isochrysis sp. (green), Chlorella ellipsoidea 4종류의 미

세조류를 단일 공급 및 4종을 혼합하여 공급하였다.

유생사육 시 먹이생물은 미세조류 4종을 혼합 공급한 실험

구에서 빠른 성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으며, 먹이생물을 

단일종만을 공급 시 I. galbana와 Isochrysis sp. (green) 실

험구에서 빠른 성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패류 유생 사

육 시 I. galbana와 P. lutheri를 혼합 공급하거나 (Enright 

et al., 1986) Isochrysis sp.와 Chaetoceros sp.를 혼합 공

급 (Helm and Laing, 1987) 하는 것이 단일종을 공급하는 

것 보다 양호한 결과를 얻었으며, 단일종을 공급할 경우 성장 

및 생존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영양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의 

결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개량조개 유생의 성

장은 사육 14일째 4종의 미세조류를 혼합 공급한 실험구에서 

가장 빨랐으며, 단일 공급구 중에서는 I. galbana와 

Isochrysis sp. (green) 공급구가 210 μm 이상의 성장을 보

였으나, P. lutheri와 C. ellipsoidea 공급구는 210 μm 미만

의 저조한 성장과 낮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다른 연구

자들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개량조개의 경우 P. 

lutheri 보다 Isochrysis sp. (green) 를 공급 시 성장과 생존

율이 양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개량조개 유생의 최적 조건은 

수온 23℃, 염분 30-35 psu, 1 ml 당 유생 수용밀도는 10 개

체 이하에서 그리고 먹이생물은 단일종 보다는 I. galbana와 

Isochrysis sp. (green) 를 포함한 2종 이상을 혼합 공급하는 

것이 유생의 빠른 성장과 높은 생존율을 얻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유생의 개량조개 최적성장

과 먹이생물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조류에 대한 유생의 

영양요구 조건 구명 등 개량조개 인공종묘의 생산성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개량조개의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유생사육의 최적 사육환경

과 먹이생물의 종류에 따른 유생의 성장 및 생존을 조사하였

다. 수온에 따른 유생의 성장은 18℃에서 33℃까지 수온이 높

을수록 빨랐으며, 23℃ 이상에서는 사육 14일째 230 μm 이

상 성장하였으나 18℃에서는 151.1 μm로 성장이 부진하였

다. 염분별 유생사육 시 염분 30 psu에서 일간 성장은 11.3 

μm로 가장 빨랐고, 생존율도 65.8%로 가장 높았다. 개량조

개 유생은 사육수 1 ml 당 10개체 이하의 밀도에서는 성장과 

생존율이 양호하였으나 20개체 이상에서는 다소 성장이 늦어 

유생의 사육밀도는 1 ml 당 10개체 이하가 가장 효과적이었

다.

개량조개 유생의 빠른 성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생

사육 최적 조건은 수온 23℃, 염분 30-35 psu, 유생 수용밀도 

1-10 개체/ml이었다.

유생사육 시 먹이생물은 미세조류 4종 [Isochrysis 

galbana, Pavlova lutheri, Isochrysis sp. (green), 

Chlorella ellipsoidea] 을 혼합 공급한 실험구에서 빠른 성

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며, 먹이생물을 단일종만을 공급 

시 I. galbana와 Isochrysis sp. (green) 실험구에서 빠른 성

장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개량조개 유생의 적정 

먹이는 I. galbana와 Isochrysis sp. (green) 를 포함한 2종 

이상을 혼합 공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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