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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형 갈조류 감태(Ecklonia cava)는 다시마목 감태과의 다년
생 해조로 우리나라 남해안, 제주도, 일본 그리고 독도 인근 해
역의 수심 2-30 m의 조하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감태 엽체
는 평균 1-2 m까지 자라고, 최대 3 m까지 자라는 개체도 있다
(Hayashida, 1977; Iwahashi et al., 1979; Choi et al., 2009). 감
태는 해중림을 구성하여 연안 생태계의 일차 생산자 및 서식처 
제공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Yokohama et al., 
1987; Kang and Yoo, 1993).
감태는 중요한 해양 생물자원으로, 추출된 기능성 물질들은 
항고혈압, 항산화, 항균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Athukorala et al., 2006; Hong et al., 2006; Kim 

et al., 2015), 수온이 높아지는 여름철 다시마를 대신해 곰피와 
함께 전복의 먹이원으로 이용하고 있다(Hwang et al., 2013b). 
또한 감태는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의 대상종으
로 곰피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원으로서의 역할도 연구된 바 있
으며, 바다숲 조성사업에도 이용되고 있다(Chung et al., 2013; 
Kim et al., 2013). 이처럼 감태의 이용 및 가치는 꾸준히 증가
하는 반면 자연개체군은 감소되고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
산자원보호령 제 9조를 통해 5월에서 7월까지 감태의 채집 금
지기간을 설정하여 개체군을 보호하고 있다(Wi et al., 2008).
대형 갈조류 감태는 전형적인 이형세대교번을 하는 해조류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포자체 세대와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배우체 세대로 나뉘며 포자체는 형태학적으로 크게 부착기, 줄
기부, 엽상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감태는 주로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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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라고, 6월에 최대 생물량을 보이며, 1-5년생이 혼재하여 
군집을 이룬다. 감태의 성숙한 엽체로부터 방출된 포자는 발아
하여 주로 수온이 낮은 가을에서 겨울철 암 배우체, 수 배우체
로 생장하여 성숙한다. 자낭반을 가진 엽체는 10월경에 출현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주자를 채묘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NFRDI, 2009).
해조류의 생활사 중 배우체 단계는 개체군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는 단계이며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
은 이유로 배우체의 생리활성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Kain, 1979; Altamirano et al., 2004). 그러나 감태를 대상
으로 한 연구들은 대개 포자체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Yoko-
hama et al., 1987; Serisawa et al., 2001), 배우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않다(Altamirano et al., 2003, 2004).
현재까지 해조류 배우체 단계에서의 생장 및 성숙 조건을 규
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Bolton and Lev-
itt, 1985; Morita et al., 2003; Wi et al., 2008; Hwang et al., 
2010a, 2011; Komazawa et al., 2014).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대량 양식을 목적으로 배양조건에 따른 감태 배우체의 최대 생
장 및 성숙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배우체 발달 단계별 생
리학적 연구는 미비하다(Wi et al., 2008; Hwang et al., 2010b, 
2013a). 따라서 감태 배우체의 생리활성 연구를 위해 온도와 조
도에 따른 암 배우체, 수 배우체의 생장률 변동과 암 배우체, 수 
배우체 사이의 생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배우체의 생장과 성숙 원리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성숙 전 감태 배우체 초기 생장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온도와 조도조건의 변화가 성숙 전 배우체의 생장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수온상승이 지속될 경우, 고온에서의 배우체의 생장
률 변동을 통해 자연상태의 감태 개체군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감태 성숙 모조는 2014년 10월, 제주도 문
섬(33°13΄ N, 126°34΄ E)에서 SCUBA diving을 통해 채집하였
다. 제주도 문섬은 천연보호지역으로 해조류의 분포가 다양하
며, 연중 감태가 우점하고 있다(Ko et al., 2008). 채집된 감태의 
성숙 모조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부착생물을 제거하고 여과해수
(0.45 µm)에 수 차례 세척하였다.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 차례 세척한 성숙 모조의 자낭반 부분
을 절취하여 2시간 정도 건조시켰다. 여과해수 500 mL를 채운 
1 L의 bottle에 건조된 자낭반 조각을 넣고, 포자방출을 유도하
였다. 포자방출은 15℃, 20 µmol·m-2·s-1의 조건에서 유도되었
다. 방출된 유주자액은 24, 96 다중 홈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희
석시켜 한 홈당 1.2 mL씩 분주하였다. 그 후 50-60일간 포자
가 발아하여 배우체가 충분한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배양 하였
다. 배우체의 배양 용기는 파장대가 600-670 nm인 붉은색 젤라
틴 필터지가 쌓인 용기에 담아 성숙을 억제하였다(Lüning and 
Dring, 1972).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의 구별이 가능한 크기인 직경 3 mm에 
도달한 배우체 덩어리를 도립현미경(Olympus CK40-F200) 아
래에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로 구별하였다. 암 배우체와 수 배
우체를 각각 PES 배양해수(Provasoli, 1968) 250 mL와 함께 
blender를 이용하여 1,000 µm2 이하, 세포수 10개 정도의 조각
으로 나누었다. 그 후 적정 밀도(5 개체/홈)로 희석 하였고 배양
해수 250 mL와 함께 GeO2 5 mgL-1를 첨가하여 규조류의 번성
을 억제하였다(Shea and Chopin, 2007). 각각 암, 수 배우체 단
편이 포함된 배양액은 24 다중 홈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한 홈
당 600 µL씩 분주하였다. 배양액은 3일 간격으로 전량 교체하
였다. 온도구배판(Temperature gradient table)과 LED (Light 
Emitting Diode)를 이용하여 7일간 배양을 실시하였고, 배양
조건은 5개의 온도구간(10, 15, 20, 25, 30℃) 그리고 3개의 조
도구간(5, 20, 40 µmol·m-2·s-1)으로 설정하였다. 조도는 LI-250 
(LI-COR, USA)으로 측정하였다. 성숙 전 배우체 초기 단계의 
생장은 도립현미경 하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Image J 프로그램
으로 면적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아
래의 식으로 계산하였고(Morita et al., 2003), 실험구 별로 암 배
우체, 수 배우체 각각 12개체의 면적을 측정하였다. 

Relative growth rate = (lnA2-lnA1) ×100 / T2-T1

A1 : 초기 배우체 면적, A2 : 최종 배우체 면적, T1, T2 : 배양 기
간(일)

암 배우체, 수 배우체의 생장과 관련된 일련의 자료는 Levene
의 등분산검정을 실시하였다. 온도와 조도 조건에 대해 분산분
석으로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에 관한 유의성이 확
인되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ersion. 

 Table 1. Results of two-way ANOVA for the effects of light inten-
sity (L) and temperature (T) on relative growth rates of female and 
male gametophytes of Ecklonia cava

Variables Source df MS F-ratio P-value
Female Light intensity (L)   2  38.42  57.73 <0.05

Temperature (T)   4 229.48 344.77 <0.05
L × T   8  27.63  41.51 <0.05
Error 165   0.67

Male Light intensity (L)   2  39.77  56.89 <0.05
Temperature (T)   4 236.03 337.61 <0.05
L × T   8  15.69  22.44 <0.05
Error 165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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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   과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의 생장은 온도와 조도조건에 따라 차
이를 보였다. 또한 온도와 조도조건의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Table 1).
배양 7일 후, 조도조건 5 µmol·m-2·s-1하에서 암 배우체의 상대
생장률은 10, 15, 20℃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A). 
암 배우체는 20℃ 온도조건에서 5.28±0.49% day-1로 최대의 
생장을 보였다(Table 2). 그러나 25℃의 이상의 온도조건에서
는 상대생장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30℃의 온도조건에
서 가장 낮은 생장률을 보였다. 온도조건 30℃에서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1.30±0.86% day-1였다.
수 배우체는 암 배우체와 동일하게 10, 15, 20℃까지 상대생
장률이 증가하였고, 20℃에서 최대 생장률을 보였다(Fig. 1D). 
온도조건 20℃에서 생장률은 6.36±0.19% day-1였다(Table 3). 
온도조건 25℃ 이상에서 상대생장률 감소가 확인되었고 30℃
에서 최저 생장률을 보였으며 그 값은 1.41±0.84% day-1였다. 
조도조건 5 µmol·m-2·s-1 아래의 전 온도구간에서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암 배우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도조건 20 µmol·m-2·s-1하, 온도조건 10, 15, 20℃에서 암 
배우체의 경우 상대생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25℃의 온도조건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5.99±0.70% day-1

의 값으로 비교적 높게 유지되었다(Fig. 1B). 암 배우체의 최
대 생장은 20℃에서 7.39±0.30% day-1였다(Table 2). 온도
조건 30℃의 고온에서는 상대생장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1.04±0.66% day-1로 나타났다.
수 배우체의 경우 10, 15℃의 온도조건에서 상대생장률이 증
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20℃ 이상의 온도구간에서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1E). 그러나 온도조건 20℃에서 수 배
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암 배우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 배우체
의 최대 생장은 15℃에서 9.62±1.38% day-1였다(Table 3). 온
도조건 30℃의 고온에서는 암 배우체와 마찬가지로 상대생장
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값은 1.17±0.71% day-1였다. 온
도조건 25℃를 제외하고 10, 15, 20, 30℃에서 수 배우체의 상
대생장률이 암 배우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도조건 40 µmol·m-2·s-1하, 온도조건 10, 15, 20℃에서 암 배
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Fig. 1C). 암 배
우체의 최대 생장은 20℃에서 나타났고 그 값은 10.53±2.51% 
day-1였다(Table 2). 온도조건 25℃ 이상에서는 상대생장률이 
급격하게 감소 하였다. 그러나 온도조건 25℃에서는 10℃보다 
높은 상대생장률을 보였으며, 30℃에서 1.18±0.27% day-1로 
최저 상대생장률을 보였다.
수 배우체의 경우 10℃와 15℃의 온도조건에서 상대생장률이 
증가하였다(Fig. 1F). 수 배우체의 최대 생장은 15℃에서 확인
되었고 7.07±0.70% day-1였다(Table 3). 온도조건 20℃ 이상
에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10℃에 비해 20℃와 25℃에
서 상대생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암 배우체와 동일하게 30℃의 
온도조건에서 최저 생장률을 보였으며 그 값은 1.36±0.11% 
day-1였다. 온도조건 20℃를 제외하고 10, 15, 25, 30℃에서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암 배우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양 7일 후, 온도조건 10℃ 아래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5 
μmol·m-2·s-1의 조도조건에서 3.24±0.40%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A). 조도조건 20, 40 μmol·m-2·s-1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암 배
우체와 마찬가지로 5 μmol·m-2·s-1조건에서 3.58±0.41% day-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B). 조도조건 20, 40 μmol·m-2·s-1

에서는 암 배우체와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조도조건 5, 20 μmol·m-2·s-1에서는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

Table 2. Relative growth rates (% day-1) of fragment female gametophytes in Ecklonia cava according to different temperature

Light intensity
(µmol·m-2·s-1)

Temperature (℃)
10 15 20 25 30

5 3.24±0.40a 4.02±0.45b 5.28±0.49c 2.46±0.69a 1.30±0.86d

20 2.16±0.67a 6.71±0.34b,c 7.39±0.30b 5.99±0.70c 1.04±0.66d

40 2.58±0.23a,d 5.45±0.30b 10.53±2.51c 3.44±0.27a 1.18±0.27d

Values are means±SD (n=12 replicates) in each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Relative growth rates (% day-1) of fragment male gametophytes in Ecklonia cava according to different temperature

Light intensity
(µmol·m-2·s-1)

Temperature(℃)
10 15 20 25 30

5 3.58±0.41a 5.32±0.52b 6.36±0.19c 2.56±0.71d 1.41±0.84e

20 2.71±0.40a 9.62±1.38b 7.58±1.94c 5.97±0.87d 1.17±0.71a

40 2.21±0.84a 7.07±0.70b 6.37±0.56b 4.10±0.46c 1.36±0.11d

Values are means±SD (n=12 replicates) in each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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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암 배우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40 μmol·m-2·s-1에서는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온도조건 15℃ 아래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20 μmol·m-

2·s-1조건에서 6.71±0.34%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ig. 2A),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20 μmol·m-2·s-1에서 
9.62±1.38% day-1로 수 배우체의 전체 배양조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B). 전 조도구간에 있어서 수 배우체의 상대생

장률이 암 배우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온도조건 20℃ 아래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40 μmol·m-

2·s-1에서 10.53±2.51% day-1로 암 배우체의 전체 배양조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2A).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20 μmol·m-2·s-1에서 7.58±1.94%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나(Fig. 2B), 5와 40 μmol·m-2·s-1에서는 각각 6.36±0.19, 
6.37±0.56% day-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도

Fig. 1. Relative growth rates of female and male gametophytes fragment of Ecklonia cava under different temperature. Culture conditions 
were 5 µmol·m-2·s-1 (A, D), 20 µmol·m-2·s-1 (B,E) and 40 µmol·m-2·s-1 (C,F). Vertical bars indicate SD (n = 12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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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5와 20 μmol·m-2·s-1에서는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암 
배우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40 μmol·m-2·s-1에서는 암 배우
체의 상대생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온도조건 25℃ 아래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조도조건 20 
μmol·m-2·s-1에서 5.99±0.70% day-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2A).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암 배우체와 동일하게 20 
μmol·m-2·s-1에서 최대로 나타났고 그 값은 5.97±0.87% day-1

였다(Fig. 2B). 조도조건 5, 40 μmol·m-2·s-1에서 수 배우체의 상
대생장률이 암 배우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0 μmol·m-2·s-1

에서는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온도조건 30℃ 아래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조도조건 

5, 20, 40 μmol·m-2·s-1에서 각각 1.30±0.86, 1.04±0.66, 
1.18±0.27% day-1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ig. 2A).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은 조도조건 5, 20, 40 
μmol·m-2·s-1에서 각각 1.41±0.84, 1.17±0.71, 1.36±0.11% 
day-1로 나타났으며 암 배우체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Fig. 2B). 조도조건 5, 20, 40 μmol·m-2·s-1에

서 수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암 배우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   찰

대형 갈조류 감태의 배우체 단편은 배양 조건에 따라 생장률
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배우체 단편의 생장은 원 배
우체의 크기와 단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W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동시에 발아하여 직경 3 mm에 도달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를 대상으로 단편 조직이 훼손되지 않는 크
기를 고려해 약 10개의 세포로 된 분지하지 않은 사상체를 이
용하였으며, 면적 1,000 µm2 정도의 초기 배우체 생장으로 한
정하였다. 조도조건 5 µmol·m-2·s-1에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 
모두 20℃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였다. 조도조건 20 μmol·m-2 

·s-1에서 암 배우체의 경우 20℃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였으며 
수 배우체의 경우 15℃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였다. 조도조건 
40 µmol·m-2·s-1에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는 각각 20℃, 15℃
에서 최대의 생장을 나타냈다. 온도조건 10, 30℃ 일 때, 암 배
우체와 수 배우체는 조도조건 5 µmol·m-2·s-1에서 최대의 생장
을 보였다. 온도조건 15℃와 25℃에서는 암 배우체와 수 배우
체 모두 조도조건 20 µmol·m-2·s-1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였다. 
온도조건 20℃에서는 암 배우체의 경우 조도조건 40 µmol·m-

2·s-1, 수 배우체의 경우 조도조건 20 µmol·m-2·s-1에서 최대의 생
장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암 배우체의 최대 생장률은 
20℃, 40 µmol·m-2·s-1에서 10.53±2.51% day-1였고, 수 배우체
는 15℃, 20 µmol·m-2·s-1에서 9.62±1.38% day-1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와 조도조건을 온도 5 ⅹ 조도 3의 요인설계로 조합하
여 실험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P<0.05). 온도조건 10-20℃, 조도조건 
5-40 µmol·m-2·s-1에서는 온도와 조도가 모두 높아짐에 따라 상
대생장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25℃ 이상의 고
온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온도와 조
도조건의 상호작용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Wi et al. (2008)은 감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의 최대 생장
이 15℃, 20 μmol·m-2·s-1 조건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감태 배우체의 길이 대신 면적 측정을 이용하여 상대생장률을 
도출했으며 이는 3차원적으로 생장하여 분지하는 배우체의 형
태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Wi et al. (2008)와 본 연구는 분석
방법이 상이하여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감태 배우체의 경우 10-27℃의 온도 조건에서 생장이 가능
하며(Ohta, 1988; Tanaka et al., 2008), 감태속의 종들을 대상으
로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E. maxima는 15-20℃, E. stolonifera
는 15℃, E. radiata는 20-22℃의 조건에서 최대의 생장이 이루

Fig. 2. Relative growth rates of female (A) and male (B) gametophytes fragment of Ecklonia cava under different light intensity. Vertical 
bars indicate SD (n=12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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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짐이 확인된 바 있다(Bolton and Levitt, 1985; Hwang et al., 
2010a; Mohring et al., 2014). 본 연구 결과, 감태는 위에 언급
된 종들과 유사한 15-20℃의 온도조건에서 최대의 생장이 이
루어졌다.
일부 배양 조건을 제외하고 수 배우체는 암 배우체보다 높
은 상대생장률을 보였다. 이는 Laminaria saccharina (Lee and 
Brinkhus, 1988), Undaria pinnatifida, U. undarioides (Morita 
et al., 2003), E. stolonifera (Hwang et al., 2010a), Eckloniop-
sis radicosa (Komazawa et al., 2014) 등 갈조류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Destombe and Oppliger (2011)
는 L. digitata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암 배우체의 경우 
적절한 생장 환경에서 성숙을 위해 생장을 멈추지만, 수 배우체
는 성숙을 진행함과 동시에 생장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암 
배우체는 수 배우체에 비해 개체의 크기는 크지만 생장률은 낮
은데 이는 좋지 않은 환경 아래에서 수 배우체가 암 배우체 보
다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대생장률 도출 시, 수 배우체의 상
대생장률이 암 배우체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Komazawa et al. (2014)은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의 생장률 차
이는 아마도 고온에서 생육하는 대형 갈조류의 특이한 현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기존의 Wi et al. (2008) 연구 결과는 암 
배우체의 상대생장률이 수 배우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
태 개체군의 시료 채취 장소 및 실내 실험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배양을 위한 실내 실험 조건과 자연
에서의 생육 조건 차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
인다. 자연 조건에서 해조류의 생장에는 해수의 유동 등 물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화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나(Hurd, 
2000; Peteiro and Freire, 2011) 실내 실험의 경우, 해수의 유동
이 없이 정적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각 실험마다 결과의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온도조건 20℃에서, 암 배우체와 달리 수 배우체의 경우 조도
조건 5 µmol·m-2·s-1을 제외한 20, 40 µmol·m-2·s-1 조건에서 생
장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현재의 실험조건에서는 정확한 설명
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감태속을 대상으로 한 
Wi et al. (2008)과 Hwang et al. (2010a)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온도조건 25℃ 이상의 고온에서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의 
생장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30℃ 이상의 
고온에서는 모든 온도와 조도조건에서 1% day-1 정도의 최저 생
장률이 나타났으며, 암 배우체가 수 배우체에 비해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높은 온도에서 대
형 갈조류들의 생장률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생장 뿐만 아니라 
암 배우체의 성숙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Morita et al., 2003; Zhang et al., 2013; Komazawa et 
al., 2014). 이처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해수의 수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감태 배우체의 생장 및 성숙에 미칠 
영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태 배우체의 생장과 성숙도가 

감소하면 배우체의 생육과 포자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이며, 이는 가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개체군의 현존
량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정점인 제주도 해역의 월별 평균 수온(KHOA, 2009-

2014)은 8월 24.3℃로 최고를 보였고 2월 14.3℃로 최저를 보
였다. 성숙한 감태로부터 방출된 포자가 발아한 배우체는 가
을에서 겨울철(10월~2월)까지, 13.3-19.6℃의 수온에서 자라
게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감태의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는 15-
20℃에서 최대의 생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감태 배
우체 생장은 서식지의 수온 및 조도 조건에 적응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체의 생장은 서식지의 수온 및 조도 
조건에 순응하며, 대형 갈조류의 경우 해당 수역의 수온 및 조
도 조건에 적응하고 있다(Fain and Murray, 1982; Rothäusler 
et al., 2011). 특히 수온은 감태를 비롯한 해조류의 지리학적 분
포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 바 있다(Druehl , 
1981; Morita et al., 2003; Komazawa et al., 2014).
본 연구는 대형 갈조류 감태를 대상으로 온도와 조도에 따른 
배우체의 생장 변동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암 배우체와 수 배
우체의 생장률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로 인한 지속적인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감태 배우체의 생장은 
잠재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온난화와 수온상승에 따른 감태 배우체의 생리학적 영향
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는 하나
의 방법일 수 있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학적 요소들의 
변화가 감태 생활사의 기초 단계인 배우체의 생장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 암 배우체와 수 배우체의 생장률 차이가 발생
하는 원인에 관한 생리·생태적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감태 생활사의 전반적인 관찰을 통하여 개체군을 일
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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