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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 전남 완도군 일대의 7개 지역에서 패각 천공 다모류의 종류를 파

악한 결과, 얼굴갯지렁이과에 속하는 총 7종의 갯지렁이가 발견되었음; Polydora haswelli, Polydora

hoplura, Polydora latispinisa, Diopolydora giardi, Boccaediella hamata, Polydora calcarea,

Polydora onagawaensis

· 가장 많은 출현종수 및 빈도를 보인 종은 Polydora hoplura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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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해산 전복의 패각에 천공하는 갯지렁이의 분류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완도산 양식 전복의 패각에 천공하는 다모류의 분류학적 연구

- 전복 패각천공 다모류의 종동정 및 종목록 작성

- 국내 미기록 패각천공 다모류의 분류논문 발표

○ 기술적 측면

- 전복 패각 천공 다모류의 침입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전복 침입 다모류의 종류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전복 침입종 특이적 생활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침입 방지를 위해 대상종의 기초 생태학적 연구가 요구됨

○ 경제·산업적 측면

- 전복 양식산업에 경제적 손실 유발 방지가 필요함

- 천공 다모류로 인한 전복의 성장저해와 사망률 증가를 방지해야 함

- 천공흔적으로 소비자 기피에 의한 소비감소를 방지해야 함

○ 사회·문화적 측면

- 고부가 양식 패류인 전복에 대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함

- 완도산 양식 전복에 있는 검은색의 천공 흔적은 혐오감을 유발하여 상품가

치 저하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해상 가두리 양식 전복에 천공하는 다모류 시료 확보

- 완도군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중 감염에 심한 양식장 또는 전복 수매장을

방문하여 매월 다모류 시료 확보 (연중 천공 다모류 종류에 대한 자료 확보)

○전복 침입 다모류의 종류와 감염실태 조사를 위한 종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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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분류로 침입종류 파악 및 우점 침입종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종동정

보완

Ⅳ. 연구개발결과

○ 완도지역 전복에서 출현한 패각 천공 다모류는 총 7종이었음

- 완도군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 중 감염에 심한 양식장 또는 전복 수매장을

○ Polydora hoplura (긴갈고리얼굴갯지렁이)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음

- 본 종은 일본학자인 Sato-Okoshi교수가 신종으로 발표한 Polydora

uncinata의 동종이명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완도산 양식 전복에 천공하는 다모류 침입종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 확보

○ 전복에 천공하는 다모류의 종목록 작성 및 분류논문 작성

○ 종별 감염 강도 및 감염 시기 파악

○ 향후 전복 천공 유입종의 유입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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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개발의 목적

○ 패각 천공 다모류에 의해 패류가 받는 악영향은 1970년대부터 알려져 왔음

(Sato-Okoshi et al., 1993; Shield, 1998).

○ 갯지렁이 Polydora spp.가 양식패류 및 자연산 패류 내부에 침입하여 공생함으로써

감염된 패류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망을 야기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이들 굴착성 다모류에 의한 피해 사실이 보고된 바가 없지만 최근 전남

완도군 신지도 일대의 육상 전복 양식장에서 굴착성 다모류의 감염사실이 일부 보고

되었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005)

○ 국내산 전복, 굴, 가리비 등의 패각에 천공하는 다모류 종 분류 연구는 일본학자와의

공동연구로 일부 수행되었음 (Sato-Okoshi et al., 2012)

○ 패각 천공 다모류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생태학적인 연

구가 시급히 요구되며, 특히 이들 공생 얼굴갯지렁이가 전복내 침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함

○ 국내에서는 아직 패류에 침입하는 갯지렁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침

입방지를 위해서는 대상 종에 대한 기초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의 연구결과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정보수집도 필요한 실정임.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전복 패각 천공 다모류의 침입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전복 침입 다모류의 종류와 시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전복 침입종 특이적 생활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침입 방지를 위해 대상종의 기초 생태학적 연구가 요구됨

2) 경제⋅산업적 측면

○ 전복 양식산업에 경제적 손실 유발 방지가 필요함

- 천공 다모류로 인한 전복의 성장저해와 사망률 증가를 방지해야 함

- 천공흔적으로 소비자 기피에 의한 소비감소를 방지해야 함

3) 사회⋅문화적 측면

○ 고부가 양식 패류인 전복에 대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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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산 양식 전복에 있는 검은색의 천공 흔적은 혐오감을 유발하여 상품가치 저하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동향

- 전남 완도군 일대의 육상 전복 양식장에서의 굴착성 다모류 감염 사실 일부 보고 (목

포지방해양수산청)

- 국내산 전복 및 굴, 가리비 등의 패각에 천공한 다모류 종 분류 연구가 일본 학자와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음 (Sato-Okoshi et al., 2012)

- 완도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천공 다모류 감염실태를 조사하여 양식장별 천공 다모류

시료확보가 되었으나, 정확한 분류학적 연구는 미흡함 (원 등, 2013)

- 완도의 해산 전복 양식장에 굴 패각을 투입하여 천공 다모류 유생의 착저를 유도하여

전복 감염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종별 생활사 정보 부족으로 효과는 미미함

- KIOST 남해연구소에서 러시아 분류 전문가인 Radashevsky 박사를 초청하여 2013년

과 2014년에 전복 천공 다모류 분류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우점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으로 형태분류를 보완하는 연구를 수행 중임

○ 국외동향

- 호주에서 양식 이매패류의 패각에 천공한 Polydora 종에 대한 재생산 특성에 대한 연

구 수행 (Skeel, 1979)

- 가리비에 굴착한 갯지렁이에 대한 연구

- 캐나다 연안 가리비가 갯지렁이 Polydora websteri에 감염되어 개체군의 84%가 사망

(Bower et al., 1992)

- 일본 홋카이도 북부 연안 양식 가리비에 갯지렁이 Polydora brecipalp의 굴착 보고

(Sato-Okoshi and Okoshi, 1993)

- 일본에서 수출한 양식 전복에서 천공 갯지렁이 발견, 1990년대 중반 Tasmania 전복

양식장에서 두 종류의 Spionid mud worms로 인해 전복의 누적사망률 50%이상으로

나타났음 (Sato-Okoshi, 1998)

○ 패류에 굴착한 갯지렁이 퇴치 방안 연구 사례

- 냉수와 온수에 전복을 담그는 방법이 있었으나, 냉수는 전복의 성장저해를 초래하였고,

온수는 온수종의 전복에는 다소 효과가 나타났음 (Oakes and Fields, 1996)

- 전복에 굴착한 꽃갯지렁이 (sabellidae)의 퇴치를 위해 Micro-encapsulation 방법 시도

하였으나, 실용화 되지는 않았음 (Shields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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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수행 내용

가. 연구 내용

(1) 채집 시기 및 방법

○ 전라남도 완도군 일대 전복 양식장에서 샘플 채집 (그림 1) 및 전복 수매점 방문 후

원산지 추적 샘플링 (그림 2)

○ 채집 지역 및 시기

- 신지도(1): 2005년 3월, 34.345°N, 126.886°E

- 보길도(2): 2013년 5월, 34.1825°N, 126.5314°E

- 평일도(3): 2013년 5월, 34.4611°N, 127.0275°E

- 노화도(4): 2013년 5월; 2017년 1월, 34.226117°N, 126.425833°E

- 서화도(5): 2013년 11월, 34.317°N, 126.5075°E; 34.191°N, 126.635°E

- 소안도(6): 2013년 11월; 2016년 6월, 34.191°N, 126.635°E

- 청산도(7): 2017년 2월, 34.11’40.04N, 126.51’14.91E

○ 연구방법

- 전복의 육질부 제거 후 패각 내 천공이 발견된 곳을 파쇄하여 다모류 채집 (그림 3)

- 포르말린 고정 후 형태적 분류 수행

- DNA 분석을 위해 다모류 샘플 에탄올 고정

그림 1. 전복 패각 천공 다모류 조사를 위한 조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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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복 양식장 전경 (A), 양식장 cage 내 부착된 전복 (B), 채집 후 육질부를

제거한 패각의 모습 (C, D)

그림 3. 천공 다모류에 의해 심각하게 감염된 전복의 패각 모습 (A, B, C) 및 패각에서

분리한 천공 다모류 Polydora hoplur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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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얼굴갯지렁이류 분류 키

1. Branchiae from chaetiger 2 (from chaetiger 7 in early juveniles). Chaetiger 1

without notochaetae. Posterior notopodia with heavy recurved spines in

addition to capillaries. Hooks accompanied by inferior capillaries throughout

body; hook shaft without constriction ············Boccardiella hamata

– Branchiae after chaetiger 6 in all-size individuals. Chaetiger 1 with or without

notochaetae. Hooks accompanied by inferior capillaries only in a few anterior

neuropodia, if at all; upper part of hook shaft with or without constriction 2

2(1). Chaetiger 1 with capillaries in notopodia. Hooks accompanied by inferior

capillaries in a few anterior neuropodia; upper part of hook shaft without

constriction ·············· Dipolydora 3

– Chaetiger 1 without notochaetae. Hooks not accompanied by capillaries;

upper part of hook shaft with constriction ·························· Polydora 5

3(2). Packets of needle-like spines present in notopodia from chaetigers 21-25 in

addition to capillaries ··········································· Dipolydora bidentata

– Packets of needle-like spines absent in notopodia ························ 4

4(3). Caruncle to end of chaetiger 8. Pygidium large fleshy cup with only dorsal

incision. Gizzard-like structure with four chitinous plates Dipolydora aff

socialis

– Caruncle to end of chaetiger 3. Pygidium trilobed, with one ventral lobe and

two smaller dorsal lobes. Gizzard-like structure without chitinous plates

··························Dipolydora trilobata

5(2). Caruncle without occipital antenna. Posterior notopodia with only capillaries

···························································· 6

- Caruncle with occipital antenna. Posterior notopodia with modified spines in

addition to capillaries ·················· 8

6(5). Black bands present on palps. Lateral sides of prostomium with black

longitudinal stripes. Gizzard-like structure present in end of oesophagus.

Chaetiger 5 falcate spines with small lateral tooth and narrow subdistal

longitudinal flange above it. Caruncle to end of chaetiger 3 ··················································· Polydoracf

hasw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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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 bands absent on palps. Lateral sides of prostomium plain or with

diffused black pigment, no stripes. Gizzard-like structure absent. Chaetiger 5

falcate spines with lateral tooth. Caruncle over chaetiger 2 or 3 ··· 7

7(6). Caruncle to end of chaetiger 2 ·························· P olydora calcarea

- Caruncle to middle of chaetiger 3 ·········· P olydora onagawaensis

8(5). Chaetiger 5 with dorsal superior capillaries; falcate spines with short and

wide lateral tooth connected to main fang by thin sheath. Posterior notopodia

with heavy recurved spines in addition to capillaries P olydora hoplura

- Chaetiger 5 without dorsal superior capillaries; falcate spines with lateral

flange. Posterior notopodia with packets of needle-like spines in addition to

capillaries ·············································· ······························· Polydora aura

나. 전복 패각 천공 다모류

○ 완도지역 패각 천공 다모류: Polydora hoplura, Polydora haswelli, Dipolydora giardi,

Polydora latispinosa, Boccardiella hamata, Polydora calcarea, Polydora

onagawaensis

○ 심각하게 오염된 패각에서는 패각 하나에 약 30개체 이상의 다모류가 천공하고 있었

음.

○ 완도지역 전복 패각에서는 긴갈고리얼굴갯지렁이 (Polydora hoplura)가 가장 우점하

였음.

○ 한국연안에서 출현한 패각 천공 다모류 중 가장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종은 Polydora

haswelli와 Polydora aura인 것으로 보고되었음 (Sato et al., 2012).

○ P. hoplura는 2012년 Sato등의 연구에서는 Polydora uncinata로 동정되어 보고되었으

나, 유전자 분석결과 P. hoplura인 것으로 나타났음 (Radashevsky et al., 2017, i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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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 지역 별 샘플링 날짜, 출현 종 및 출현 종수

Sampling site Date Species No. of species
Sinji Is. 30-Mar-05 Polydora hoplura 7
Bogil Is. 07-May-13 Polydora hoplura 8

Pyeongil Is.

　
07-May-13　

Dipolydora giaedi 2
Polydora haswelli 1
Polydora latispinosa 1
Polydora hoplura 30
Polydora latispinosa 1

Nohwa Is.

07-May-13　
Boccardiella hamata 1
Polydora hoplura 17

20-Jan-17　
Polydora hoplura 19
Polydora calcarea 4
Polydora onagawaensis 3

Seohwa Is.

　
11-Nov-13

Boccardiella hamata 1
Polydora onagawaensis 10

20-Nov-13 Polydora hoplura 17

Soan Is.

27-Nov-13　
Boccardiella hamata 1
Polydora hoplura 13
Polydora onagawaensis 1

14-Jun-16　

Boccardiella hamata 2
Dipolydora giaedi 10
Polydora haswelli 2
Polydora hoplura 8

Cheongsan Is.

　
13-Feb-17　

Polydora haswelli 1
Polydora hoplura 8
Polydora latispinos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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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완도산 전복의 패각내 공생하는 다모류 Polydora hoplura의 형태적 분류를 위한

키. anterior end, dorsal view, showing black bands on palps (A); left lateral view,

showing short occipital antenna on the prostomium (B); distal fragment of palp, with

fronto-lateral rows of short papillae with non-motile cilia on top arranged along

frontal groove (C); basal fragment of palp, with short papillae with non-motile cilia

on top sparsely scattered on abfrontal surface (D); posterior chaetigers with heavy

recurved spines in notopodia, dorsal view (E); posterior end, showing cup-shaped

pygidium with middorsal gap, dorsal view (F); bidentate hooded hooks from a middle

neuropodium (G); spines and slender capillaries from a posterior notopodium (H). an—

occipital antenna; br—branchiae; he—heavy sickle-shaped spine; lf—latero-frontal

papillae with non-motile cilia; pr—prostomium; py—pygidium; sl—slender awl-like

spine; sp—heavy spines in notopodia; s5—modified chaetiger 5 with heavy falcate

spines in notopodia. Scale bars: A, B = 500 μm; C–F = 200 μm; G, H = 5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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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국내 패각 천공 다모류의 형태학적 분류를 수행하였고, 한국산 미기록종의 동종이

명을 정리하였음

○ 패각천공 다모류 (Spionidae)의 분류키를 제공하고 향후 패각 천공 다모류의 동정

을 용이하게 하였음

○ 전복에 많이 천공하는 Polydora hoplura Claparede, 1868 (국명: 긴갈고리얼굴갯지

렁이)의 재기재에 대한 분류 논문 게재 승인; 본 종은 일본학자인 Sato-Okoshi에

의해 신종으로 발표된 P . uncinata의 동종이명임을 밝힌 논문임. 모식종의 부재로

neotype specimen 등록 및 paratype specimen을 KIOST 해양시료도서관에 등록하

였음 (KIOST BSMA 6952)

○ 전복 패각천공 다모류의 한종인 Polydora hoplura Clarapede, 1868의 형태분류 (기

존의 종을 재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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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패류 공생 다모류에 대한 생태학적 분류학적 정보 제공

- 침입종 파악

- 각 종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 제공

○ 육상 및 해상 패류 양식장의 공생 다모류 감염 방지 방안

- 감염에 대한 대비 및 저감 방안으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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