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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요약문 〉

양식A202

연구개요

 
 • 낙동강 하구역은 1980년대 이전에는 재첩의 어획량이 매우 높았으나, 1980년대 

후반 하굿둑 건설 이후 낙동강에서의 재첩 개체수는 급감하였고, 현재는 강서구 
녹산과 명지 일대의 하구역에서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하굿둑 건설 이후 낙동강 하구역에 서식하는 재첩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갯벌에 서식하는 기수산 이매패류인 일본재첩 

(Corbicula japonica)의 개체군 생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일본재첩 자원의 관
리와 증식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 낙동강 하구 일본재첩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을숙도 갯벌 내 20개 정점에

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 정점 중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정점 
20을 제외한 모든 조사정점에서 일본재첩이 출현하였으며, 서식밀도는 0~52개체
/m2의 범위를 보였고, 생체량은 0~269 g wet/m2의 범위를 보였음.

 • 을숙도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이 개체군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수행한 결과, 각장크기 25mm 내외의 개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치패의 주요 가
입 시기는 7~8월이었음.

 • 일본재첩의 생리생태학적 특성파악을 위해 염분 구배에 따른 섭식률 실험을 수행
한 결과 을숙도 서식 일본재첩은 15 psu에서 섭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6 
ml/min), 30 psu 에서도 8.0 ml/min으로 섭식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을숙도 서식 일본재첩의 자원량 및 2차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자원량은 12.5톤, 
2차 생산량은 2017년에 0.81 kg/m2/yr, 2018년에 0.71 kg/m2/yr로 추정되었음.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현재 낙동강 하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일본재첩의 서식생태, 연령조성, 생산량, 자원량 
등에 대한 생태학적 정보가 하구둑 건설 이후에는 보고된 바가 없음. 낙동강 서식 재
첩의 종분류 및 생태학적 정보 제공.

 • 1980년대 후반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된 이후 하구의 퇴적상이 사질에서 니질로 변동하
였고, 담수 공급의 제한으로 염분의 증가가 하여 재첩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음. 낙동강 
하굿둑 개방 후 재첩 복원 및 관리에 필요한 섭식, 생리, 산란 생태 등에 대한 정
보 제공.  

중심어

Corbicula japonica distribution pattern recruitment

clearance rate size composition Eulsuk tidal flat

Nakdong River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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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재첩은 연체동물문, 이매패강, 백합목, 재첩과에 속하는 이매패류로 수심이 얕은 사질 퇴적

상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는 약 9종의 재첩이 존재하고 있으며 (Lee, 2016), 주

로 섬진강, 강원도 고창, 동해안의 남대천, 송지호 등 담수 혹은 기수역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음 

(Lee et al., 2012; Huh, 1998, Kim and Yoo, 2000; Park et al., 2016). 

  ·낙동강은 1980년대 후반 건설된 하굿둑으로 인해 하구역으로 내려오는 담수의 양이 인위적

으로 조절되고 있다. 상류지역의 오염과 하류지역의 담수량 감소로 인해 하굿둑 건설 이전에는 

기수산 재첩의 어획량이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하굿둑 남쪽의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하굿둑 건설 이전 낙동강에 서식하였던 것으로 보고된 종은 담수종인 재첩 

(Corbicula fluminea), 참재첩 (Corbicula leana), 기수종인 일본채첩 (Corbicula japonica), 

Corbicula elatitior 등이 있으나 (Jang and Kim, 1992), 현재 일본재첩 (C. japonica) 만이 낙

동강 하구 을숙도 갯벌과 명지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Seo et al., 2017).

  ·국내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담수산 및 기수산 재첩의 섭식률 및 여과율 변동에 대한 연구

가 일부 수행되었으며 (Lim et al., 2005; Hwang et al., 2001), 그 외에도 일본재첩의 성장과 

종묘생산 (Kim, 2002), 번식특성 (Choi et al., 2007), 정자형성과정 및 정자의 미세구조적특징 

(Jun et al., 2009), 사육조건에 따른 유생의 성장과 생존 (Lee et al., 2011) 등과 같이 자원생

물학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으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재첩의 개체군 연구 결과는 전무한 

실정임.

  ·낙동강 하굿둑 건설이후 일본재첩의 서식생태, 연령조성, 생산량, 자원량 등에 대한 생태학

적 정보가 보고된 바가 없음. 특히 하구둑 건설 이후 갯벌에 분포하는 일본재첩이 증가된 염분에 

의해 받고 있는 생리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 목표 

  ·을숙도 갯벌의 일본재첩 서식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체군 연구를 통하여 생태적 특징

을 파악하고 자원증식 및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낙동강 하구둑 

개방 이후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재첩 개체군의 생태정보를 축적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 최종목표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 갯벌 내 일본재첩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개체군 

생태 연구를 통해 산란기 등 개체성장 특성 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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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1) 연구수행내용 

·낙동강 재첩의 분포 현황파악: 재첩이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을숙도 조간대 사질 갯벌

에서 재첩의 분포양상을 조사

·낙동강 재첩의 기원 파악(종동정):  낙동강 조간대 해역에서 출현하는 재첩의 정확한 종동정을 

위해 형태적 분류와 함께 유전자 분석 실시

·낙동강 재첩의 개체군 생태연구: 2017년과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현장조사 수행. 100

개체 이상 채집 후 각장길이 (mm), 습중량 측정

·생리학적 특성 파악: 염분 구배에 따른 섭식률 실험 수행

·산란기 파악: 비만도 지수 산출, 조직분석 

·낙동강 재첩의 자원생태 연구: 낙동강 재첩의 지속가능 자원량 산출, 2차 생산량 조사

 - 자원량: B = (D x W x A) / q (D: 면적당 평균밀도, W: 평균중량, A: 총 서식면적, q: 어획률)

 - 2차 생산량: Pt->t+1=(Nt+Nt+1)/2*(Wt+1-Wt) (P: Production, N: (시간별 time series) 개체수, W: 

개체별 평균 생체량, t: 시간)

 (2) 연구수행 결과 

·분포현황

 - 조사 정점 중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정점 20을 제외한 모든 조사정점에서 일본재첩이 출현

하였으며, 서식밀도는 0~52개체/m2의 범위를 보였고, 생체량은 0-269 g wet/m2의 범위를 보

였음 (그림 1). 정점 당 평균 서식밀도는 14 개체/m2였고, 1 개체 당 평균 무게는 1.1g인 것

으로 나타났음.  

 - 일본재첩은 주로 을숙도 남서쪽에 위치한 정점들에서 높은 서식밀도를 보였음.

  

그림 1.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분포 현황 (좌) 및 정점 별 재첩 서식밀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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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동정

 - 유전자의 서열 시퀀싱을 위해 추출한 DNA에서 CO-I 유전자 만을 증폭하였음 (CO-I 

universal primer: LCO1490: GGTCAACAAATCATAAAGATATTGG) (Seo et al., 2017). 

 - 섬진강과 을숙도 갯벌에서 채집된 개체 중 형태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던 10개체를 분석한 

결과, 섬진강 기수역과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재첩 10종은 모두 일본재첩 (Corbicula 

japonica)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개체군 변동

 - 2017년과 2018년 을숙도 갯벌에서 출현한 일본재첩의 평균 서식밀도는 2017년 13~31 개체

/m2, 2018년 11~33 개체/m2로 나타남.

 - 2017년 7월에 각장크기 3~5 mm 개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9월과 10월에는 6~9 mm 

개체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2).

 - 2018년에는 6월에 3~5 mm 개체가 관찰되었고 9월에 3~5 mm 개체의 서식밀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남.

 - 2017년과 2018년 을숙도 일본재첩의 계군분석 결과, 조사기간 동안 5개의 계군으로 구분되

었음.

 - 각 계군별 월 평균 성장은 C0(0.5 mm), C1(0.8 mm), C2(0.6 mm), C3(0.4 mm), C4(0.2 mm)로 

나타나 2017년에 가입된 C1이 가장 높은 반면, C4가 가장 낮았음.

·재첩의 가입시기 및 가입강도

 - 을숙도에서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치패 가입시기는 치패의 출현시기를 조사하여 추정이 가능

하며, 월별 현존량 조사에서 2017년 7월에 가입이 시작되어 8월부터 10월까지 치패가 출현

하고 있었음 (그림 2). 2018년에는 6월부터 가입이 시작되어 7월에서 10월까지 가입이 이루

어지고 있었음.

 - 가입밀도는 2017년 7월에 최대 4 개체/m2 로서 매우 낮은 가입강도를 보였고, 2018년에도 이

와 유사한 가입강도를 보였음. 이는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 개체군에서 자연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으나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현재의 가입밀도는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개체군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실제적으로 어민들의 치패 투입이 을숙도에 이루어지고 있어

서 성패의 현존량이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가입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 모색되지 않고는 을숙도 갯벌에서 지속가능한 재첩생산은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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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월별 각장빈도분포

·산란기 파악

 - 을숙도에서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산란기를 추정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 월별 비만도 지

수를 산출하였고, 생식소 조직분석은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채집한 개체를 대상으로 수

행하였음 (그림 3).

 - 2017년 조사기간 동안 비만도 지수는 0.02-0.07의 범위를 보였고, 9월에 가장 낮게 나타남. 

2018년 비만도 지수는 0.02-0.07의 범위를 보였고, 2017년과 동일하게 9월에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비만도 지수는 2017년과 2018년 모두 9월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시기에 주로 산란

하는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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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2017년과 2018년 비만도 지수

 - 생식소 조직학적 관찰결과 2018년 7-8월에 생식소 완숙과 산란 중인 상태가 모두 관찰되었

으며, 9월에는 산란 중인 개체와 산란 종료 개체가 모두 관찰되었음 (그림 4).

 - 위와 같이 비만도 지수와 생식소 조직학적 관찰을 통한 을숙도 일본재첩의 산란시기를 추정

한 결과 7월부터 9월까지 산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생식소 분석 결과 ((A~I: 암컷; J~R: 수컷; 

초기활성기: B, C, K, L; 후기활성기: D, M ; 완숙기: E, N; 부분산란기: F, G, O, P; 퇴화기: 

A, H, I, J,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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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학적 특성 파악

 - 실험에 사용한 개체의 평균 각장크기는 28.7±1.1mm 

였음. 

 - 5 부터 30 psu까지 5 psu 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한 

결과, 15 psu (12.6 ml/min)에서 섭식률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5 psu에서 상대적으로 섭식률이 낮게 

나타났음 (그림 5).

 - 일본재첩은 기수재첩으로 염분범위 10 psu 내외의 

환경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경우 계절에 따라 염분 

변동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곳에 서식하여 염분에 

대한 내성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판단됨.

·자원량 산정 

을숙도에서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자원량을 추정하기 위해 면적당 평균 서식밀도, 평균중량, 총 

서식면적을 산출한 결과, 평균 서식밀도는 26 개체/m2, 평균중량은 4.4 g/m2, 총 서식면적은 

537,612 m2 로 나타났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을숙도 일본재첩의 자원량은 12.5 톤이

었음.

   표. 1 조사기간 동안 을숙도 갯벌에서 출현한 일본재첩의 평균 서식밀도를 토대로 추정한 

자원량 

Mean density
 (ind. /m2)

Mean biomass
 (g/ind.)

Area(m2) Catch ability Stock biomass(kg)

26 4.4 537,612 0.203 12,538.2

·2차 생산량 산정

 - 을숙도 일본재첩의 각장 및 생물량 자료를 이용하여 이차 생산량 추정 결과, 2017년과 2018

년에 각각 0.81 kg/m2/yr, 0.71 kg/m2/yr 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다소 감소함.

 - 월별 이차생산량은 2017년에 29.6~286.4 g/m2, 2018년에 19.9~99.8 g/m2의 범위를 보임.

 - 현존 생물량이 새롭게 생산되는 생물량으로 교체되는데 소요되는 회전시간은 2017년에 0.6, 

2018년에 0.7로 나타나 을숙도 갯벌에서 일본재첩의 생물량이 새롭게 교체되는데 약 1년 6

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5. 염분구배에 따른 을숙도 

서식 일본재첩의 섭식률 변동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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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을숙도 갯벌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이차 생산량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낙동강 하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재첩은 모두 일본재첩 (Corbicula japonica)으로 섬진강에 서

식하는 종과 동일 종인 것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나타났음. 그러나 섬진강 서식 일본재첩은 염

분 5~15에서만 섭식활동을 한 반면, 을숙도 재첩은 30 psu에서도 섭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서 등, 2018). 

·낙동강 서식 일본재첩의 주 산란기는 하계 7~8월인 것으로 나타났고, 7~9월에 치패의 가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의 가입밀도는 매우 낮아서 정상적인 개체군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며, 가입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는 을숙도 갯벌에서 지속가능한 재첩생산은 어려울 것임. 어민들의 

주기적인 치패 투입이 을숙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패의 현존량이 현재 수준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생리/ 생태학적 정보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후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을숙도 갯벌

에서의 재첩개체군 회복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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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logical study on the Corbicula japonica inhabiting at the estuarine Eulsuk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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