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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oductivebiologyofthekurumaprawn,

Marsupenaeusjaponicusinthesoutherncoastof

Korea.

YeonJooChoi

GraduateSchoolofEducation

PukyongNationalUniversity

Abstract

PopulationdynamicsofMarsupenaeusjaponicuswereinvestigatedin

the south-eastern coastalarea of Korea,between May 2000 and

October2000.Thispaperdescribessexratio,lengthcomposition,sexual

maturity population and reproductive aspects about Marsupenaeus

japonicus.

Thesex ratio showed thatmale is more numerousthan female.

Female maturity was determined by frequency both of ovigerous

femalesandoffemaleswithmaturingovary.Thesizeat50% sexual

maturitywasestimatedascarapacelength49.62mm.

Thegonadosomaticindices(GSI)showedthehighestvalueduring

fourmounthsfrom JunetoSeptember.Basedonthemonthwhenthere

was high proportion ofincubating females with a high GSI,the

estimatedspawningseasonofMarsupenaeusjaponicus.was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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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wningbyasinglefemaleseemstooccurconsecutivelyinasingle

reproductiveperiod.

Thesespawning seasonswascontrolledthewatertemperature,so

deeply relationships between gonadosomatic indices and wate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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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보리새우(Marsupenaeusjaponicus)는 십각목(OrderDecapoda)보리새우

과(FamilyPenaeidae)의 갑각류에 속하는 대형 새우류 중의 하나로서 전

세계에서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남아프리카,케냐 등지의 해역에 분

포한다(Kim etal.,2002).우리나라에서는 남해와 서해 남부해역에 분포하

며(Hong,2006),특히 6월～9월에 거제연안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어획되

고 있다 (Kim etal.,2002).

보리새우는 주로 바닥이 모래나 진흙으로 덮여있고 깊이가 100m를 넘지

않는 연안에서 생활하면서 작은 갑각류나 해조류를 먹고 살며,주로 밤에

활동하는 습성이 있고 수명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보고되어 있다

(Hong,2006).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보리새우과 새우류는 19종으로 보고되

어 있으며,이들 중 5종 (보리새우,대하,중하,꽃새우,산모양깔깔새우)이

주요 산업종으로 어획되고 있다 (Chaetal.,2001;Kim etal.,2002;Kim

etal.,2003).

주요 산업종인 보리새우의 어획량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어업생산

통계 시스템의 보고에 따르면 1990년대에는 평균 1,961.4톤을 어획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으나,2000년을 기점으로 보리새우의 어획량이 평균 258.8톤

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뿐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인 거제지역에서도 1990

년대에는 평균 706.6톤을 어획하는 것으로 전국의 어획량의 1/3정도를 차

지하였으나,최근 십년동안의 평균 어획량은 63.5톤으로 전국 어획량의 1/4

정도 수준이하로 떨어졌다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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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CatchesdataofMarsupenaeusjaponicus(A:Koreanwaters,B:

Study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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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리새우의 급격한 어획량의 변동은 체계적인 생물학적 연구를

기초로 한 자원관리의 부재와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

세라고 보고되어있으며,최근 고급 기호식품으로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

는 중요한 수산자원이나,본 종을 어획하는 합법적인 어구가 개발되어있지

않고 있으며,대부분의 어업이 불법어획을 통한 어획이다 (Kim etal.,

2002).이로 인해,Ohetal.,(2004)은 주요 산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

운 어종의 개발과 이들 종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

안하고 있다.

보리새우에 대한 연구로는 일본의 경우,자원평가에 대한 연구 (Doiet

al.,1972;1973)등이 있으며,우리나라의 경우,보리새우의 유생사육과 생

물학적 연구 (Byun,1969;1970),보리새우의 배란주기 및 정자형성 (Lee

andLee,1970)등에 대하여 연구되어졌을 뿐,자원 생태학적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Kim etal.,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거제연안에 서식하는 보리새우에 관한

월별 암수의 성비,체장 조성,개체군의 구조,성숙,군성숙도 등의 개체군

역학에 관한 정보를 밝히고자 한다.또한 생식소 숙도지수 (GSI)와 체장과

포란수 및 생식소건중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보리새우의 전반적인

생식∙생물학적 특성과 자원생물학적 특성치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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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표본채집과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리새우 표본은 경상남도 거제연안에서 2000년 5월

부터 2000년 10월까지 매월 1회씩 새우삼중자망에 의하여 어획된 것을 재

료로 하였다 (Fig 2). 새우삼중자망의 크기는 자망 1매의 길이가

27.6m×87.5㎝이며 외망목의 간격은 14.5㎝,내망목은 2.5㎝ 간격이었다.채

집된 표본은 선상에서 10% 중성포르말린용액을 이용 고정하였으며,고정

된 표본은 2-3일 후 70% 알코올 용액으로 보존하였다.

보리새우의 개체군 구조와 성장을 파악하기 위해 채집된 모든 개체를 분

석대상으로 하였다.암∙수 구분은 교접기의 유무로 구분하였고,월별 성비

는 무작위 추출한 개체에 대해 암∙수를 구분한 후 수컷에 대한 암컷의 비

율로서 성비 (Sexratio)를 나타내었다.

체장 (Bodylength)은 눈구멍의 기저에서 가시 (Rostrum)를 제외한 미

절 (Telson)끝까지,갑각장 (Carapacelength :CL)은 쌍안 입체현미경

(Zeiss,StemiSV-6)에 부착된 Ocularmicrometer을 이용하여 눈구멍의

기저에서 갑각의 정중선 뒷가장자리 까지 가장 짧은 거리를 0.01㎜까지 측

정하였다.체중 (Bodyweigth)은 전자저울로 0.01g까지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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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Mapshowingthesampling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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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식소의 관찰

해부현미경하에서 암컷의 갑각을 분리한 후 생식소를 관찰하고 생식소의

형태적 특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성숙단계를 구분하였다

(HaynesandWigley,1969).

stageⅠ (휴지기):미성숙,난자를 관찰할 수 없음.

stageⅡ (발달기):초기성숙,난자를 관찰할 수 있고 난소가 두흉부의

1/2을 덮고 있음

stageⅢ (완숙 ․산란기):완숙,난자가 뚜렷이 나타나며 난소가 두흉부

전체를 덮고 있음

stageⅣ (방출기):방후,난소가 수축된 상태임

생식소의 건중량은 80℃에서 48시간 동안 건조기에서 건조한 후 전자식 저

울 (Sartorius BP 201S)로 0.1㎎까지 측정하였고, 생식소 숙도지수

(Gonadosomaticindex:GS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GSI=
생식소건중량

암컷의건중량-생식소건중량
×100

3.군성숙도

개체군의 암컷 수에 대한 성숙된 암컷의 비인 군성숙도와 암컷 개체의

50%가 성숙에 이르는 체장인 군성숙 체장 (Sizeatsexualmaturity)은 전

체 암컷 중에서 포란한 암컷과 생식소 발달이 4단계인 암컷을 성숙한 암

컷으로 판단하고 (Somerton,1980),각 체장계급별로 성숙한 암컷의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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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방정식에 의해 추정하였다 (Campbell,

1985).

P=
1

[1+exp(a+b)CL)]

여기서 P는 성숙비,a와 b는 로지스틱 방정식의 상수,CL은 체장을 나타

낸다. 상수의 추정은 SYSTAT Version 10.0의 비선형 회귀분석

(Nonlinearregession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군성숙도 체장 (CL50)은 상

수 a와 b의 비로써 구할 수 있다 (CL50= |a/b|).

4.통계분석

암컷과 수컷의 출현빈도에 대한 월별 차이는 교차분석 (Chi-square

test)으로 검정하였고, 체장 빈도분포에 있어서의 차이는

Kolmogorov-Smirnov txo-sampletest로 검정하였다 (Sokaland Rohlf,

1995).암∙수간의 평균 체장과 월별 평균 생식소 지수의 차이는 변이의

동질성 (Homogenietyofvariance)에 대한 판단 (Bartlett'stest,Leven's

test)을 거친 후 동질성이 있을 때는 분산분석 (Analysisofvariance:

ANOVA)을,동질성이 없을 때는 비모수검정방법 (Nonparametrictest)인

Mann-Whitney U-test, Wilcoxon two-sample test 그리고

Kruskal-Wallistest를 통해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였다.산란 횟수 및

유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갑각장,포란수,생식소 건중량을 대수처리 후 변

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암컷의 교접의 유무에 따라 갑각

장과 생식소 중량의 회귀식에서 기울기와 절편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분산

분석 (ANCOVA)(Zar,1999)을 실시하였다.기울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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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경우에는 공통기울기 (bc)를 가정한 후 절편의 유의한 차이를 검정하

였다.이러한 자료의 통계분석에는 MINITAB Version12.2과 SYSTAT

Version10.0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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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과

1.개체군의 구조 및 성비

채집 기간 중 채집된 보리새우는 총 1,357개체였으며,이 중 수컷이

1008개체로 74.3%를,암컷이 349개체로 25.7%를 차지하였다 (Fig.3).

채집된 보리새우의 수컷은 갑각장 38mm를 중심으로 정규분포하고 있었

으며,암컷은 갑각장 46mm를 중심으로 정규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 수컷에 비하여 암컷의 개체군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성비를 살펴보면 채집기간 내내 수컷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월에 17%로 가장 낮은 암컷의 성비를 보였으며,9월에는 33%로 채

집기간 중 가장 암컷의 성비가 높은 33%를 보였다 (Fig.4).조사기간 동

안 모든 달에 수컷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분석결과 암컷,

수컷의 성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χ2=75.37,df=1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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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Length-frequency distribution offemales and males of

Marsupenaeus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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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Monthly fluctuationsinthesex ratio(females/total)of

Marsupenaeus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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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식유형

보리새우의 산란기 추정을 위한 월별 GSI를 살펴보면 평균 (±표준편차)

GSI가 가장 높은 시기는 9월에 3.08(±1.57),가장 낮은 시기는 동년 10월

에 0.55(±0.86)로 조사되었다.평균 GSI는 1.91(±1.78)였으며,GSI가 평균

GSI보다 높은 기간은 6월에서 9월로 조사되었다.주로 늦봄부터 초가을까

지 생식소 중량지수가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또한 10월에는 생식소 중

량지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이는 보리새우의 산란기가

6월에서 9월말까지라고 판단되어진다.통계처리결과 월별 평균 GSI는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Kurskal-Wallistest;H =140.67,df=11,

P<0.001)(Fig.5).

보리새우의 산란기와 산란습성을 알기위해서 암컷 생식소의 발단단계를

월별로 살펴보았다.5월에는 주로 난소 1단계가 78%로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6월에는 1단계의 비율이 43%로 감소하는 반면 난소 3단계가 46%로

나타났으며,7월과 8월에도 난소 1단계가 감소하는 반면 2단계와 3단계가

증가하였다.9월은 성숙기와 완숙기에 해당하는 난소 3단계가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생식이 끝난 난소 4단계에 해당하는 암컷도 47%가 나타

났다.이 후 10월에는 난소 1단계의 비율이 75%로 높게 나타났다 (Fig.

6).또한 생식소의 발달이 조사 기간 동안 한 번의 최고점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보리새우는 1년에 한번 산란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산란기

가 생식소 중량지수에서 나타난 것처럼 난소의 발단단계를 통해서도 6월에

서 9월까지의 산란기를 갖고 1년에 한번 산란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암컷의 교접기를 살펴보아 교접기가 이루어진 유무에 따라 갑각장과 생

식소 중량 (Owwt)과의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Fi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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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Monthly gonadosomatic indices (GSI) ofMarsupenaeus

japonicus females during May to October.Solid circles

indicatemeanGSI,andverticalbarsindicatelow andhigh

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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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PercentageoffemaleofMarsupenaeusjaponicuswith ovary

stageswithinmonthlysamplesduringMayto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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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RegressionoflnGonardweightonlncarapacelength

offemaleofMarsupenaeusjaponicus.Thesolidcircles

arethosewithaftermatingoffemaleandopencircles

thosewith beforemating offemalewithin monthly

samplesduringMayto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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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접 유:lnOwwt=3.78lnCL– 14.167(n=261,r
2
=0.38,p<0.01)

교접 무:lnOwwt=4.65lnCL– 19.630(n=153,r
2
=0.35,p<0.01)

암컷의 교접의 유무에 따른 갑각장과 생식소 중량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귀

직선의 기울기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ANCOVA:F=3.72,df

=1,412,p<0.05).이 결과 암컷이 수컷과 교접 후 정자를 정자낭에 저장하

면서 생식소의 중량을 높이는 곳으로 판단되어진다.

포란한 암컷의 체장범위는 25～44mm이었고,평균 갑각장은 37.56(±0.96)

mm로 나타났다.최대 포란수는 갑각장 44.01mm에서 약 700,000개,최소 포

란수는 갑각장 25mm에서 256,000개로 나타났다.갑각장과 포란수를 회귀분

석한 결과 lnEN=1.676(±0.504)lnCL+5.89(n=20,r
2
=0.967,P<0.001)로

나타났다 (Fig.8).

3.군성숙도

암컷 개체의 체장에 따른 포란 유무와 생식소 발달단계를 관찰하여 50%

가 성숙에 이르는 군성숙 체장(CL50)을 추정하기 위하여 265개체를 관찰하

였다.체장 범위는 25～75mm였으며 체장계급을 5mm로 하여 각 계급별

포란한 개체와 성숙한 생식소 (StageⅢ)를 가진 개체의 비를 이용하여 추

정된 군성숙 체장은 49.62mm로 나타났다 (Table1,Fi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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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Regressionoflogenumberofeggsonlogecarapacelength

ofMarsupenaeus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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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for estimation of size at sexual maturity in 

female Marsupenaeusjaponicus during the sampling period. 

L50 indicates a length at 50 % sexual maturity.

Equations and details Mature categories

Proportion mature(P) Ovigerous female and

= 1/[1+exp(a+bCL)] Stage Ⅲ ovarian development

a 4.218

b -0.085

L50 49.62

±L50 ±1.91

r2 0.95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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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A logistic function fitting proportion ofmature females

Marsupenaeusjaponicustocarapacelength.L50 indicatesa

pointcorrespondingtoaproportionof0.5(50% offemales

are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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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온과 생식소 중량지수와의 관계

수온과 생식소 중량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연구지역의 수온을 파악하였다.수온은 8월에 25.6℃로 가장 높았으며,5월

에 16.6℃로 가장 낮았다.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식소 중량지수는 8월

에 2.69로 가장 높았으며,10월에 0.55로 가장 낮았다 (Table2).

수온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각 월별 평균과 분산자료를 사용하여 각 월별

수온을 표준화하였다.수온은 8월에 다른 월과 비교하여 1.6정도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5월에 –1.1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준화된 수온과 생식소 중량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러한 결과는 수온의 변화 즉 수온

의 상승과 생식소 중량지수의 증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rrelations(Pearson)=0.818,P<0.001)(Fi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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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put data for standardize of water temperature and 

monthly gonadosomatic indices (GSI) of Marsupenaeus

japonicusfemalesduringMaytoOctober.

Month

Watertemperature

GSI

STANDARDIZE

of

water

temperaturemean SD

5 16.6 1.2 1.03 -1.1

6 20.0 1.5 2.26 -0.1

7 23.2 1.6 2.38 0.9

8 25.6 0.7 2.69 1.6

9 23.7 1.0 2.40 1.0

10 20.0 1.0 0.5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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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Correlation ofstandardize ofwatertemperature (bar)and

gonadosomaticindices(GSI)(line)ofMarsupenaeusjaponicus

femalesduringMayto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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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우리나라 보리새우의 분포지역은 서해중부지역과 부산,통영,남해 인근

지역 등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Kim,1977;Cha

etal.,2001).

조사기간 동안 보리새우의 성비는 수컷의 비율이 높았다.이러한 새우류

개체군의 성비 차이는 두 가지 가능성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첫째,

수컷이 암컷과 교미 후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망률 차이에

의해 수컷의 수가 많게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Cha et al.,2002;

Changchengetal.,1987;Qisheng,1987).이처럼 교미 후 수컷 개체군의

상대적 조기 사망은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따라

서 보리새우 개체군의 수컷의 성비가 높았던 이유도 암수의 사망시기의 차

이 때문이라 사료되어진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중 수컷의 성비가 높

게 나타났는데,이는 Chaetal.(2002)도 지적하였듯이 암․수컷의 성장유

형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둘째,성비의 차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

으로 성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성전환

에 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지만 수컷의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은

보리새우의 성전환 유무는 생식기의 형태학 및 조직학적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암수의 산란습성의 차이로 인

한 것으로 보리새우가 주로 어획되는 삼중자망과 암수 보리새우의 행동특

성에 따라 어구의 선택성에 영향을 미쳐 수컷의 성비가 연중 높았을 것이

라고 판단되어진다.또한 대부분의 보리새우과 새우류는 수심 깊은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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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여 산란하고 유생이 연안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alletal,.1990).이러한 결과 산란기 시기에는 주로 암컷은 외해로 산란

을 위해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심이 낮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수컷의

비율이 높아져 수컷의 성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리새우의 산란기는 GSI의 월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주 산란 시기는 5

월에서 9월까지인 초여름에서 초가을로 판단되어지며,5월에 포란한 암컷

을 대상으로 난 단계에 따른 생식소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난 단계가 발달

할수록 생식소의 중량이 증가한 결과로 보아 보리새우가 일 년에 두 번 산

란에 참여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또한 열대,아열대에 서식하는

Penaeus,Metapenaeus속의 종들은 연중 봄,가을 2회의 주 산란기를 가

진다고 보고하였다(O’commor,1979;chow,1993).중하와 같은 대부분의

개방형 교접기의 보리새우는 암컷 난소성숙과 교미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반대로 대부분의 폐쇄형 교접기의 보리새우과 새우류의 교

미는 연중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하였다 (Courtneyetal.,1989).따라서 연

중 2회의 산란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또한 Pyen과 Rho(1970)는 거제도 동쪽 연안에서 출현 채집되고 있는

보리새우 어미의 두흉갑장 범위는 42～65㎜이며 5월에는 43～65㎜(평균51

㎜)월에는 42～62㎜(평균57㎜)로 되었다가 7월에는 다시44～60㎜(평균50

㎜)로 줄어들고 있으며,1968년 9월에 채집된 어미의 두흉갑장의 범위를

보면 46～58(평균50㎜)의 것이 채집되고 있어서 9월에 채집된 어미의 크기

는 그 달에 출현하는 전체의 대표 수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5,6,7월산이

성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거제도에서도 산란군에 2개

군이 있어서 조기에 산란하는 개체군과 후기에 산란하는 개체군이 따로 분

포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2개의 산란군이 나타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산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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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며,각 개체들의 성숙시기의 차이에 의한

산란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산란이 2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본 연구에서 생식소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생식소 발달 후 완전

히 방후 상태가 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산란 후 생식에 에너지를 재투자

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따라서 기존의 연구된 2개의 산란군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새우류 산란에 관하여,Garcia(1977)와 O'Connor(1979)는 보리새우과

(Penaeidae)에 속하는 종은 일반적으로 일 년에 두 번 산란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지만,Cha et al.(2002)에 의하면 우리나라 서해에서 대하

(Penaeuschinensis)는 일 년에 한번 산란에 참여한다고 보고하면서 서식

환경과 산란형태간의 상관성을 강조하였다.또한 온대지역에 서식하는 새

우류는 계절에 따라 성숙이 진행되며,대부분이 늦은 봄에 성숙하여 하계

에 주로 산란하며(Kosaka,1970;Chaetal.,2002;Choietal.,2002),한대

해역에 서식하는 종이나 한대해역 기원종은 동계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Kosaka,1970;Bergström,2000).서남해안에서 새우류의 산란 시

기는 젓새우와 중국젓새우가 7월과 8월 (OhandJeong,2002),대하는 4월

에서 7월 (Chaetal.,2001)로 보고되고 있다.이처럼 지금까지 이곳에서

연구되어진 새우류는 온대지방의 생식양상과 유사하였으며,산란시기 또한

늦은 봄에서 하계에 집중되어 있다.이 시기는 환경의 호조건 때문에 어류

나 다른 상위 포식자로부터의 포식이 왕성한 시기이다 (Omori,1974;

Reise,1985;YangandTan,2000).그래서 종간의 경쟁과 상위 포식자로

부터의 포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생태적 전략이 요구되어진다고 판

단된다.

새우류 자원은 대부분 단년생으로서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원변동이

심한편이다.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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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 자원량 확보가 필요하다.새우류 자원은 다른 회유성 자원의 먹이 생

물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새우류를 포식하는 대형

어류들의 분포밀도가 높아질 경우 새우 자원량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원 변동 상태를 환경의 영향이 즉

각적이다.자원의 변동 상태는 해당생물의 생식력과 관계가 깊다.또한 이

러한 생식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각기 달리한다.본 연구에서도 보리새우

의 생식도 중량지수와 수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수온의 증가와 감소가 보리새우의 재생산에 밀접한 관계를 미추

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후행 연구에서 좀 더 환경과 보리새우의 산란

생태에 관한 보다 유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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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요 약

본 연구는 2000년 5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우리나라 남동 해안지역인

거제도를 중심으로 보리새우의 월별 암수의 성비,체장 (갑각장)조성,가입

유형의 개체군 동태와 생식소 중량지수,체장과 포란수 및 생식소 중량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보리새우에 대한 전반적인 생식․생태학적 특성

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성비는 수컷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조

사 기간 동안 암수간의 성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포란수와 갑각장은 동형

상관관계였다.생식소 중량지수는 5월에서 9월까지 높았으며,특히 9월에 가장

높았다.군성숙도 갑각장은 49.62mm 로 추정되었으며,일 년에 한번 산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이러한 산란은 해수의 온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생식도 중량지수와 수온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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