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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larify reproductive ecology of the melania snail Semisulcospira coreana (v. Martens, 1886) in Bukhan River, 
gonad development, fatness, gonad index, sex ratio, first sexual maturity of population, monthly change of larvae 
number and developmental stages in brood pouches were investigated by six identification methods. As 
maturation progrsses, the sex of the snali can be distinguishable easily by color:: the ovary being blue-green and 
testis light yellow. The sex ratio of female to male individuals over 13.95 mm shell heigh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1:1 (χ2 = 38.45, p < 0.05). The sex ratio of female to male individuals changed drastically according to the 
season,  Based on the monthly variations of fatness, gonad index and histological analysis, spawning occurred 
twice a year (spring and autumn) and the mean size of matured eggs was 450 μm in diameter. The monthly 
change of larval number in brood pouch showed also two distinct peaks in March and September during the year. 
The average number of larvae in brood pouches was 286 - 862 individuals. In this study, the number of larvae in 
the brood pouches were a minimum in December and a maximum in March (975 larvae). The biological minimum 
size (the size at 50% of group sexual maturity) of the melania snail was 13.95 mm in shell height in females and 
males. All females over 15 mm in shell height possesed brood po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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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슬기류는 연체동물문 복족강 (Gastropoda), 전새아강 

(Prosobranchia), 중복종목(Mesogastropoda), 다슬기과 

(Pleuroceridae)에 속하는 담수패류로서 한국을 비롯하여 아

시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아직도 분류가 불완전한 

동물군으로서 자웅이체이며, 난생 또는 난태생종이다 (Davis, 

1969; Kwon, 1990). 우리나라에는 3속 7종이 서식하고 있으

며 그중 난태생종으로는 참다슬기를 비롯하여 5종이 있고 이 

종들은 보육낭 (brood pouch) 을 가지며 보육낭내 연중 발생

중인 유생을 가지고 있다 (Kwon, 1990).

다슬기류는 우리나라의 강, 호수, 연못 및 계곡 등에 널리 

서식하고 탕이나 엑기스 등의 건강식품으로서 기호도가 높은 

유용 수산자원이다 (Kim et al., 2010). 하지만 다슬기류의 

연간 국내 생산량은 과도한 남획과 홍수에 따른 하상정비 등 

서식지 파괴로 인해 2009년 930톤에서 2010년 690톤으로

(어업생산통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소된 다슬

기류에 대한 자원증강 및 증·양식 기술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 종묘생산 및 증·양식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번식생태를 구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슬기류 (Genus Semisulcospira) 에 대한 국내 연구는 

성분 및 생리활성에 대한 평가 (Kim et al. 1985; Shim et 

al., 1994; Lim et al., 2009; Kim et al, 2009; Lee et al., 

2010), 패각에서 추출한 칼슘의 이용성 (Le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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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and sampling sites.
 

Lee et al., 2004 ) 등 식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다슬기류의 각 종에 대한 번식생태학적 연구는 많지 않다.

다슬기류의 번식생태와 관련한 연구는 다슬기 

(Semisulcospira livertina) 종에 대한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

찰 (Habe, S. and H. Itagaki, 1978; Kim, 2004; Koike et 

al., 1992; Nakano and Izawa, 1996; Chang et al., 

2000; Prozorova and Rasshepkinna, 2005), 보육낭 유생

의 월별조성 (Koike et al., 1992; Chang et al., 2001), 출

산 치패의 수와 이들 치패의 실내사육에 관한 연구 (Nagai et 

al., 1979; Nakano, 1990; Takami, 1995) 가 있지만 우리

나라 고유종인 참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종에 대

한 연구는 전혀 없다.

참다슬기는 우리나라 금강, 섬진강, 영산강 등 중서부지방의 

하천에 주로 분포하는 종이지만 한강수계에서도 여울이나 하

상이 돌이나 자갈로 된 지역에서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종이

다. 하지만 최근 댐이나 농업용 보가 많이 시설되는 상황에서 

이 종의 서식지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산생물의 자원증식을 위해서는 생식주기, 산란기를 파악

함으로서 수산자원으로의 가입시기를 추정하고 어획금지 시기

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군성숙도와 성비를 파악함으로써 어획금

지 체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Kim et., 

2007; Lee et.,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참다슬기의 

자원증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본 

종의 생식소 발달단계에 따른 생식주기, 성비, 군성숙도, 보육

낭유생의 월별변화 등 번식생태와 관련된 생물학적 기초 자료

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의 채집 및 생태조사

  본 연구에 사용된 참다슬기 (S. coreana) 는 2003년 1월

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 지류인 가평천에서, 매

월 1회 30-50마리를 채집하였다 (Fig 1). 채집된 개체는 실험

실로 옮겨 vernier caliper로 각고 (shell height: SH), 각경 

(shell diameter: SD)을 0.01 mm까지 측정하였고 

electronic balance로 전중 (total weight: TW), 육중 

(meat weight: MW) 및 각중 (shell weight: SW)을 0.01 g

까지 측정하였다. 생체측정 자료를 토대로 각고에 대한 각경, 

전중, 육중 및 각중의 상대성장식을 구하였으며, Computer 

Program SPSSWin 7.0 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생식소의 구조 및 발달

생식소의 구조 및 발달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계측 직후 

생식소 일부를 절취하여 Bouin 용액에 고정한 후, 파라핀 절

편법에 따라 5-7 μm의 절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표본은 

Harris's haematoxylin과 0.5% eosin으로 이중염색하여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생식세포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였다. 

3. 번식주기

매월 제작된 조직표본은 Chang and Lee (1982) 의 방법

을 준용하여 분열증식기 (multiplicative stage: Mu), 성장기 

(growing stage: G), 성숙기 (mature stage: M), 배란기 

(ovulation stage: O) 및 교미기 (copulatory stage: C), 휴

지기 (resting stage: R) 의 연속적인 5단계로 구분하였다.

4. 난경변화

난경의 변화는 매월 2-5개의 서로 다른 조직표본에서 난모

세포내 핵과 인이 횡단된 것만을 골라 현미경과 연결된 컴퓨터

의 화상분석프로그램 (Carl Zeiss, Axoi vision) 을 이용하여 

장경과 단경을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이용하여 월별 평균난

경과 난경분포를 조사하였다.

5. 비만도지수 (CI: Condition index)
육질부의 월별 비만상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비만도지수 

(CI) 를 매월 암수별로 아래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Momoyama and Ishimoto, 1979).

CI = 육중량 (g) ×104/각고3 (mm) 으로 계산하였다.

6. 생식소지수 (GI: Gonad index)
산란기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생식소지수를 구하였

다. 생식소지수 (GI) 는 아래와 같이 Mann (1979)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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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t the habitat of 
Semisulcospira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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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shell diameter (SD), total 
weight (TW), meat weight (MW) and shell height (SH) of 
Semisulcospira coreana. 

Eversole (1997) 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조직표본 관찰결과 분열증식기 (Mu), 성장기 (G), 성숙기 

(M), 배란기 (O) 및 교미기 (C), 휴지기 (R) 로 나누고 매월 

각 개체에 대하여 단계별로 상수 (Mu = 1, G =2, M = 3, 

O or C = 4, R = 0) 를 곱한 전체의 합을 전체 개체수로 나

누었다

GI = [(Mu 개체수 × 1) + (G 개체수 × 2) + (M 개체

수 × 3) + (O or C 개체수 × 4) + (R 개체수 × 0)] / 조

사된 전체 개체수

7. 보육낭의 유생조성

보육낭내 유생수 및 유생 단계별 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개체별로 보육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월별로 보육낭

을 가진 암컷 어미 6-14마리로부터 유생을 적출하여 광학현미

경으로 유생의 발달단계와 마리수를 관찰하였다. 유생의 발달

단계는 Nakano (1990) 의 방법을 이용하여 거의 원형에 가

까운 형태의 trochophore (T), 섬모를 갖고 있으며, torsion

이 시작되는 단계인 pre-veliger (P), 1회의 torsion과 패각

형성 단계의 veliger (V), 2회이상의 torsion과 눈, 더듬이 동

의 기관이 관찰되는 juvenile (J) 의 4단계로 구분하여 계수하

였다.

8. 군성숙도 (First sexual maturity)
암수개체들의 군성숙도 조사는 출산시기인 3-4월 및 9-10

월에 채집한 11-17 mm크기의 암컷 62개체를 대상으로 각 개

체의 생식소 조직표본의 성숙여부 및 보육낭 형성 유무를 관찰

하여 개체군의 50% 이상이 성숙하여 재생산에 가담하는 각고

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9. 암수 성비 (Sex ratio)
암수의 성비 조사는 군성숙도가 50%에 도달하는 각고 13.9  

mm 이상인 개체들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총 개체의 

생식소 조직표본을 광학현미경하에서 검경하여 암수 성비를 

조사하였다. 암컸:수컷의 성비가 1:1이라는 가정아래 χ2 (chi 

squared) test로 검증하여 유의한 차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1. 채집지의 수질환경

조사기간 중의 수온은 0.3-24.6℃로 1월에 0.3℃로 가장 낮

았고 이후 8월까지 점차 상승하다 9월부터 급격히 떨어져 12

월에는 1.5℃를 나타내었다 (Fig 2). pH는 5.96-8.53범위로 

6월이 가장 낮았고 7월이 가장 높았으며, DO는 

4.74-12.48mg/l 범위로 9월이 가장 낮았고 1월이 가장 높았

다. 채집지역의 저질상은 왕자갈 10%, 자갈 50%, 모래 20%, 

니질 20%로 되어 있고 유속은 10-20 cm/sec 정도의 완만한 

지역이었다.

2. 생태조사 및 상대성장

조사기간중 채집된 참다슬기의 평균 각고는 24.6 ± 3.5 

mm (13.5-34.3 mm), 평균 각경은 12.6 ± 1.6 mm 

(8.0-21.9 mm), 평균 전중량은 2.0 ± 0.7 g (0.4-4.1 g), 평

균 육중은 0.8 ± 0.1 g (0.6-1.4 g) 이었다. 

참다슬기의 각고 (SH) 에 대한 각경 (SD), 전중 (TW), 육

중 (MW) 의 상대성장식은 SD = 0.3548 SH + 3.8336 (r2 

= 0.7894), TW = 0.0009SH2.405 (r2 = 0.8719), MW = 

0.0005SH2.2361 (r2 = 0.7761) 이었다 (Fig. 3).

3. 생식소의 구조 및 발달

참다슬기의 생식소는 소화맹낭의 위쪽 바깥 표면부터 몸체 

후부 끝까지 연장되어 있었으며, 난소는 난소소낭, 정소는 정

소세관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암컷 생식소는 청록색, 수컷 생

식소는 옅은 황색을 나타내고 있었고, 암컷은 유생을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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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logiclal identifications of the gonad stages in Semisulcospira coreana, Left side of each 
photograph shows ovary and right side shows testis. Mu: multiplicative stage, G: growing stage, M: 
mature stage, O: ovulation stage, C: copulatory stage, R: resting stage. lu: lumen, n: nucleus, oc: 
oocyte, sg: spermatogonia, sz: spermatozoa, yg: yolk granule. Sclae bar = 50μm.

보육낭 (brood pouch) 을 가지고 있었다. 암컷은 수란관

(oviduct), 수컷은 수정관 (vas deferens) 을 가지고 있었다.

참다슬기의 암·수 생식소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분열

증식기, 성장기, 성숙기, 배란 및 교미기, 휴지기의 5단계로 구

분할 수 있었다 (Fig. 4).

참다슬기 암컷의 생식소 발달은 1월에 성장, 성숙기가 각각 

47.8%를 차지했고 2, 3월에 94.4%가 성숙기에 도달하였고, 

4, 5월 완숙 배란기를 거쳐, 6월에 생식소가 다시 발달하여 

76%가 성장기 상태였고 7, 8월에 점차 성숙하여 9월에 대부

분의 개체가 성숙하였으며 이 중 37%가 배란기에 이르렀고, 

일부 개체의 생식소가 퇴화하기 시작하였고, 10월에는 대부분

의 개체가 완숙 혹은 배란기 상태였다. 11월의 짧은 퇴화·회복

기를 거쳐 12월에 다시 성장, 성숙기에 도달하였다 (Fig. 5).

수컷의 생식소 발달은 1월에 모든 개체가 성숙기에 도달하

였고 2월부터 4월까지 50-72.7%의 개체가 완숙 혹은 교미기 

상태였으며, 5, 6월에 짧은 휴지기를 거쳐 7월에는 생식소가 

다시 성장 및 성숙하였고, 8월부터 모든 개체가 성숙 혹은 교

미기에 도달하였으며, 9월에는 교미 후 퇴화기에 이른 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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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variations of the gonadal phases of Semisulcospira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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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thly variations of the CI (condition index) of 
Semisulcospira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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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oocyte diameter 
of Semisulcospira c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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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onthly variations of the GI (gonad index) of 
Semisulcospira coreana.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0월에는 모든 개체가 교미기, 퇴화휴

지기 상태였다. 12월부터 다시 성장, 성숙기에 도달하였다 

(Fig. 5).

4. 난경변화

참다슬기의 월별 평균 난경은 변화는 1월 340.1μm에서 3

월 450.8 μm로 급격히 성장한 후 4월 이후 급격히 작아져 6

월에 299.6μm로 연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후 7

월부터 9월까지 점차 다시 성장하여 378.5μm로 성장하였고 

10월에 다시 한번 작아진 후 익년 3월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Fig. 6). 

5. 비만도지수 (CI: Condition index)
조사기간 중 참다슬기 암컷개체들의 비만도지수는 연중 

0.37-0.59의 범위를 보였고, 수컷 개체들도의 0.34-0.52 범위

를 보여,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여 비만도지수의 월별 변

화는 암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월별 변화양상은 암수 

모두 6월부터 8월까지는 비만도가 서서히 낮아지다가 9월 이

후 11월까지 급격히 높아져 여름이 지난 가을에 육중이 증가

하였고, 이후 비만도는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7).

6. 생식소지수(GI: Gonad index)
조사기간 중 암컷 참다슬기의 생식소지수는 연 중 

1.76-3.10의 범위를 보였고, 수컷 개체들은 1.38-3.25의 범위

를 나타내었으며, 월별 양상은 암수 비슷한 경향으로 변화하였

으며, 암수 모두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생식소지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다기 4∼5월에 갑자기 낮아진 후 9월까지 등락을 

하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후, 10월에 급격히 낮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8).

7. 보육낭 유생조사

조사기간 중 참다슬기 암컷 보육낭속의 유생수 변화는 평균 

286-975 범위였으며, 월별로는 11월에 286개로 연중 가장 적

은 유생을 가진 이후 매월 점차 증가하여 3월에 연중 가장 많

은 975개의 유생을 가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다가 6

월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여 9월에는 연중 두번째 많은 863개

의 유생을 가진 이후, 10월에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Fig. 9).

참다슬기 보육낭속의 유생단계 월별 변화는 Fig. 10과 같

다. 전 조사기간 동안 보육낭속에는 발생중인 4단계의 

trochophore, pre-veliger, veliger, juvenile 유생이 모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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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onthly composition of developmental stages of larvae in brood pouch of female 
Semisulcospira coreana. T: trochophore, P: pre-veliger, V: veliger, J: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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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nthly changes of avergae number of larvae in brood 
pouch of female Semisulcospira coreana. 

찰되었고, 수정직후 유생인 trochophore 유생은 6월부터 증

가하기 시작하여 8월에 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후 낮아져 11월에는 1.3%를 차지하였다. 출산직전의 

juvenile 유생의 비율은 6월에 34%에서 점차 낮아져 8월에 

연중 가장 낮은 2.6%를 나타내었고, 점차 증가하여 11월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70.0%를 나타낸 후 12월에는 27.5%

로 급격히 낮아졌다 (Fig. 10).

참다슬기 암컷의 각고 크기별에 따른 보육낭속 유생수의 상

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보육낭속 유생수 (NL) = -362.8153 

+ 1.2045 SH + 1.6023 SH2 (R2 = 0.5057)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암컷 크기에 비례하여 보육낭속 유생수도 증가하였

다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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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first maturity ratio of Semisulcospira coreana in 
the shell height group. 

Data Female Male Total (ind.) Sex ratio (F/F+M)) χ2

Jan. 2003 24 5 29 0.83 12.45

Feb. 2003 25 5 30 0.83 13.33

Mar. 2003 25 5 30 0.83 13.33

Apr. 2003 17 10 27 0.62 1.81

May. 2006 17 8 25 0.68 3.24

Jun. 2003 17 8 25 0.68 3.24

Jul. 2003 5 7 12 0.41 0.33

Aug. 2003 6 7 13 0.46 0.08

Sep. 2003 20 13 33 0.61 1.48

Oct 2003 33 15 48 0.68 6.75 

Nov. 2003 17 12 29 0.58 0.86

Dec, 2003 20 17 37 0.54 0.24

Total 226 112 338 0.66 38.45  

The critical value for χ2 goodness of fit test of females and males (1df) at 95% significance is 3.84.

Table 1. Monthly variations in sex ratios of the adult Semisulcospira coreana (> 13.95 mm in shell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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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 -362.8153+1.2045SH+1.6023SH2

      (R2 = 0.5057)

Fig. 11. Relationship between shell height (SH) and the 
number of larvae (NL) in brood pouch of female 
Semisulcospira coreana.

8. 군성숙도 (first sexual maturity) 및 생물학적 최소형

(biological minimum size)
  참다슬기의 군성숙도를 조사한 결과, 13 mm 미만의 참

다슬기는 보육낭을 형성하지 않았고 생식소도 미숙상태였다. 

개체군의 50%가 성숙에 이루는 군성숙도(%) 체장(생물학적 

최소형 크기)은 각고 13.95 mm로 조사되었으며, 15mm 이

상은 모든 개체가 성숙하여 보육낭을 형성하였다. 

9. 암수성비

군성숙도 50% 이상이었던 각고 13.95 mm 이상인 총 338

개체 (암컷 226, 수컷 112 개체) 를 대상으로 조직학적 방법

에 의해 성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암수성비는 

전체적으로 암수 성비가 불균형하였으며, 아주 심하였다 (P 

〈 0.05), 특히 계절적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겨울철 1-3

월에는 암컷의 개체수가 수컷 개체수 보다 많은 경향을 보여 

성비가 아주 불균형하였으나, 춘계부터 하계에 이르면서 암수

의 성비가 1:1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암컷 : 수컷의 성

비가 1:1이라는 가정하에 χ2 로 검증한 결과 (χ2= 38.45, p 

〈 0.05), 성비 1:1의 가설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비는 

유의한 차를 보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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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북한강 지류인 가평천에 서식하는 참다슬기는 하상이 자갈

과 모래가 섞여 있고 유속이 10-20 cm 정도로 완만히 흐르는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반면, 같은 수역에 서식하는 곳체다슬기

는 하상이 사니질로 되어 있고 유속이 정체된 지역에 주로 서

식하여 같은 지역이라도 종에 따라 분포지역의 차이가 있었다. 

Nakano and Nishiwaki (1989) 는 다슬기의 생태학적 연구

를 통해 종 및 서식환경이 번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별 종에 따른 번식생태를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각고에 대한 각경, 전중, 육중의 상대성장식에서 상관계수

(R2) 는 0.7761-0.8719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고 Chang et al. (2000) 의 다슬기(S. libertina) 에서 보고

한 값 0.7057-0.8953의 범위와도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참다슬기의 생식소는 다슬기, 곳체다슬기에서 보고한 이전

의 연구 (Habe, S. and H. Itagaki, 1978; Koike et al., 

1992; Nakano and Izawa, 1996; Chang et al., 2000, 

2001) 결과와 비슷한 구조를 나타내었지만, 발달 중인 평균 

난경은 300 μm 이상으로 Chang et al. (2002) 의 연구 결

과인 다슬기 평균 난경 179.2 μm, 곳체다슬기 난경 229.8 

μm, 염주알다슬기 166.8 μm 와는 다소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종의 특징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겠으나 측정된 

난모세포의 차이로 생각된다.

참다슬기의 암수성비는 0.17-0.58의 범위로 암수의 불균형

이 아주 심하였으며(P〈 0.01), 특히 계절적 차이가 심하여 암

컷의 비율이 겨울철에 아주 낮고, 여름철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봄가을은 중간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심각한 암수성비

의 차이는 해산 복족류인 큰구슬우렁이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

고된 바가 있다 (Kim et al, 2007).

군성숙도는 연령과 크기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각고를 지표로 각고 13.95 mm가 군성숙체장임을 밝혔으며, 

15 mm 이상은 모든 개체가 성숙하고 보육낭을 형성하는 것

으로 보아 현재 수산자원보호령으로 다슬기 체포금지체장을 

각고 15 mm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비만도지수 및 생식소지수는 산란기를 추정하는데 많이 이

용하고 있다 (Shin et al. 2007; Kim et al. 2007). 조사기간 

중 참다슬기 암컷의 비만지수가 출산직후인 5월을 제외하고 

수컷의 비만지수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육질에서 암컷의 보육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월별 변화로 암수 모두 5월과 12월에 급격히 

낮아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 이전에 출산이 일

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기간 중 생식소지수의 월별 양상은 암수 비슷한 경향으

로 변화하였으며, 암수 모두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생식소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기 4-5월에 갑자기 낮아진 후 9월까

지 등락을 하며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비만지수 보다는 

1개월 정도 빠른 변동 양상을 나타냄으로서, 비만지수는 보육

낭의 증감과 관련이 있는 반면, 생식소 지수는 순수한 생식소 

부위의 증체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사기간 중 참다슬기 암컷 보육낭속의 유생수 변화는 3월

과 9월에 연중 두 번의 정점을 나타낸 후 급격히 낮아지는 것

으로 보아 참다슬기는 1년에 2회의 주 출산시기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낭속 유생수가 봄·여름

에 감소하고, 가을·겨울에 증가한다는 Chang et al. (2000), 

Koike et al. (1992) 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보육낭속의 유생수도 각고 3 cm 이상의 개체는 1,000개 이상

의 유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Nakano and Izawa 

(1996), Chang et al. (2000), Koike et al. (1992) 의 연구

와도 비슷한 결과였다. 

참다슬기는 연중 보육낭내 발생 중인 유생을 보유하고 있었

다. 유생을 발달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계수한 결과, 

trochophore 유생은 11월에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낸 후 5월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다가 9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pre-veliger, veliger, 

juvenile 단계의 유생도 시기를 달리하며 뒤이어 따라 변화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참다슬기는 일시에 보

육낭속에 있는 유생을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생식세포

가 교미를 통해 들어온 정자와 수정을 통해서 보육낭으로 보내

진 후, 발생이 이루어지고 먼저 보육낭으로 옮겨진 유생들 순

으로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Juvenile 유생이 9

월에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개체가 

봄·여름에 출산을 종료하고 고수온기에는 juvenile 이전 단계

만 보육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봄에 수온 

상승과 함께 생식세포의 성숙이 일어난다고 보고한 Koike et 

al. (1992) 과 Chang et al. (2000) 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류 생식소의 성숙과 성장은 봄과 초여름에 매

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수온의 증가로 식물플

랑크톤이 풍부해져 이들 패류가 먹이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1977; Lee, 1995,; Chung et al., 

1994).

Chang et al. (2000) 은 수온 하강기 보다는 수온 상승기

에 유생이 다음 단계로 발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고 하

였고, Nakano (1990) 는 수온 25℃에서 유생을 인공적으로 

배양한 경우 수정에서 veliger 유생까지 17.2일이 걸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Nakano and Izawa (1996) 는 일본 미에현

에 서식하는 다슬기의 보육낭 유생을 조사한 결과, 8월말에 보



북한강 참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v. Martens) 의 번식생태

- 184 -

육낭에서 발생된 유생이 휴지상태로 겨울을 지내고 다음해 

4-6월에 걸쳐 출산하여, 겨울에 보육낭내 유생을 저장하는 기

간이 8개월이 걸린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참다슬기는 보육낭내 연중 발생

중인 유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을에 수정되어 

발생된 유생은 월동후 3-5월에 대부분 출산하고, 봄에 발생된 

유생은 같은 해 9-10월에 출산함으로써, 봄·가을 연 2회의 출

산성기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체동물의 산란습성은 연중 1회 산란하는 종과 연중 다회 

산란하는 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연중산란형 

(year-round breeder), 늦봄부터 초가을 사이에 산란하는 하

계산란형 (summer breeders) 과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 사

이에 산란하는 동계산란형 (winter breeders)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Boolootian et al., 1992), 참다슬기는 연중다회 

연중산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요  약

북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참다슬기의 산란생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식소 발달단계에 따른 생식주기, 성비, 군성숙도, 보

육낭유생의 월별변화 등 번식생태와 관련된 생물학적 기초 자

료를 조사하였다.

각고에 대한 각경, 전중, 육중의 상관계수 (R2) 는 

0.7761-0.8719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참다슬기의 암컷 생식소는 청록색, 수컷 생식소는 옅은 황색

을 띠고, 암컷은 유생을 기르는 보육낭 (brood pouch) 을 가

지고 있었다. 암수성비는 0.17-0.58의 범위로 계절적 불균형

이 심하였으며, 여름철 암컷 비율이 높고 겨울철 암컷비율이 

낮았다.

생식소의 조직학적 조사 및 비만지수, 생식소지수 조사 결과 

봄, 가을에 두 번의 정점을 나타낸 후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생식소 발달은 봄, 가을 연 2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암컷 보육낭속의 유생수 월별변화도 연중 두 번의 피크를 나타

냈었고, 보육낭속의 유생수는 월 평균 286-975범위로, 11월에 

연중 가장 적었고 3월과 9월에 각각 975개, 863개로 연중 가

장 많은 유생을 보유하였다.

50%가 성숙하는 군성숙체장은 각고 13.95 mm였으며, 각

고 15mm 이상은 모든 개체가 성숙하고 보육낭을 형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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