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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용 수산종묘의 질병 관리에 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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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MAFF) and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have inspected the hatchery-reared seeds of 22 marine species and 11 freshwater species
for aquatic animal diseases in stock enhancement program in 2009. Results showed that total 12 local self-
governments have been restocking the sea with cultured juveniles. Gyeongsangnam-do, Jeollanam-do, Jeju-
do and Chungcheongnam-do have a preference for marine species seeds to freshwater species. On the con-
trary, freshwater species were released mostly in Gyeonggi-do, Jeollabuk-do and Chungcheongbuk-do. In
the marine species group, abalone was the most abundant as 24.5%, and then sea cucumber (15.2%), olive
flounder (11.5%), swimming crab (5.6%), black sea bream and rockfish (6.8%), rock bream (5.1%), black
rockfish (4.6%) and scorpionfish (4.5%) were followed. Crucian carp was the most abundant as 19.4%, and
then eel (17.0%), Korean bullhead (12.3%), melanian snail (12.0%), catfish (8.4%) were followed in the
freshwater species group. The total number of inspection cases in this study were 1,080 and disqualification
cases were 19 by detection of aquatic animals pathogens such as red sea bream iridovirus (RSIV), koi her-
pesvirus (KHV) or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 

Key words: Hatchery-rared seed, Release, Infectious disease, Inspection

1990년 이후 국제적인 해양 분할 시 에 따

른 연근해 어장의 축소와 더불어 내적으로는 연

안의 환경오염, 어장의 노후화 및 남획 등에 의

한 연안어장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수산자원의

감소가 심화되면서 연안어업에 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원회복을

위한 적정어획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연근해어

업 분야에서는 TAC 제도 및 자율관리어업이 시

행되고 있으며, 연안역의 자원증강을 위하여 종

묘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등을 포함한 자원조

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류를 통한 연근해의 자원 증강은 연근해어

업의 생산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인류의 수

산물 소비 증가의 요구에도 부합되는 미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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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Bartly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자원의 증식을 목적

으로 약 40여종의 수산종묘가 방류되고 있다. 그

러나, 인공적으로 생산된 어패류의 종묘가 량

으로 연안에 방류되는 데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

의 감소, 질병의 확산 등 방류 종묘의 질적인 문

제와 함께 방류 방법상의 문제 등 방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 검증에 한 우려의 목소

리도 높아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Nakano, 1993; Fushimi, 2001; 노 등, 2008; 정과

전, 2008). 최근 방류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넙치

및 전복 등 주요 산업 품종에 해서는 고감도

의 microsatellite DNA marker를 이용한 집단별

유전학적 구조와 친자감별에 한 유전학적 평

가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Kang et al., 2006; 노 등, 2008; 정 등, 2008), 방류

종묘로 인한 질병의 확산에 해서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류 상인 어류의 건강도는 환경조건 및 방

류기술과 함께 방류 효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Tsukamoto, 1993; Kitada, 1999). 우

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시작으로 방류되는 종

묘에 한 건강증명서의 첨부를 입찰 조건으로

요구하 으며, 2008년 12월에 수산동물질병관리

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는 법적으로 자원 회복을

위해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하여 법정전염병

검사가 의무화 되었다. 

본 연구는 방류하고자 하는 수산종묘를 상

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

시한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방류자원의 효율적인 관

리 및 품종별 질병관리 책 마련에 필요한 기

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검사 상 병원체 및 진단용프라이머

넙치 등 33종의 품종에 하여 총 2,066건의

검사를 실시하 으며, 검사항목으로 참돔이리도

바이러스병 (RSIV) 등 8종의 수산동물전염병을

상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의 aquatic

manual (2009)에서 권장하고 있는 진단용 프라

이머를 제작하여 유전자증폭법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 등으로 최종진단하 다 (Table 1). 

검사 상 수산생물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류를 위하여 검

사를 요청한 검사 상 품종은 넙치, 감성돔, 돌돔,

볼락, 붉은쏨뱅이, 전복, 해삼, 꽃게 등의 해산생물

22종과, 붕어, 뱀장어, 동자개, 메기, 다슬기 등의

담수생물 11종 등 총 33종이었다 (Table 2, 3).

검사용 시료처리 및 주형 (Templates) 분리

품종별로 30 마리의 시료를 무균적으로 해부

하여 신장, 비장 및 뇌를 적출하 다. PCR 분석

을 위하여 10 마리씩 pooling하 으며 각 시료를

균질화한 후 25~50 mg씩 덜어내어 유전자 분석

에 사용하 다. 총 33개 품종에 하여 8종의 병

원체에 한 감염 여부를 PCR법과 유전자염기

서열분석을 이용하여 동정하 다 (Table 1). PCR

을 위한 DNA는 시판되는 High pure PCR tem-

plate preparation kit (Roche, Germany)를 사용하

으며, RNA는 TRIZOL� Reagent (Invitrogen,

USA)를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분리하 다. 

cDNA 합성과 PCR

cDNA는 SuperScriptTMⅡ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 USA)를 사용하여 42 ℃에서 50분간

반응시켜 합성하 으며, PCR을 위하여 멸균 증

류수 17.5 ㎕, 10 × EX Taq buffer 2.5 ㎕, dNTP 2

㎕, forward primer 1 ㎕, reverse primer 1 ㎕및 EX

Taq� (TaKaRa, Japan) 0.125 ㎕가 함유된 mixture

를 제작하고 100 ng ㎕-1로 조정된 DNA 용액 1

㎕를 넣은 후 각 조건에 맞추어 PCR을 수행하

다. 각 시료별로 3반복으로 PCR을 실시하

으며, 양성 조와 음성 조를 함께 비교하 다.

서장우∙조미 ∙김진우∙박경현∙지보 ∙최동림∙박명애∙오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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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된 PCR 산물은 1.5㎕ 25 ㎖-1의 ethidium bro-

mide (EtBr, 10 ㎎ ㎖-1) 첨가된 1.5 % agarose gel

에 전기 동한 후 MultiImage�Ⅱ (Alphain-

notech, USA)로 PCR 산물의 증폭 유무를 확인

하 다. 

유전자 Cloning과 염기서열 분석

PCR 증폭산물은 Gel SV kit (GeneAll, Korea)를

사용하여 정제한 후 Topo TA cloning� (Invitro-

gen, USA)을 이용하여 cloning 하여 염기서열을

확인하 다. 염기서열의 분석에는 GENETYX

ver. 8.0 (SDC Software Development, Japan)을 사

용하 으며, NCBI에서 제공되는 BLAST pro-

gram 등을 이용하여 상동성을 조사하여 최종 진

단하고 합격∙불합격을 판정하 다. 

결 과

방류수산동물에 한 검사 실적 (검사의뢰 기관별

분류) 

2009년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방류수

산동물에 한 검사증명서 발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80회로 이중에서 해면품종에 해서

는 673회, 내수면 품종은 407회의 검사를 실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3).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류를 실시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검사를 의뢰한 기관을 지방자

치단체별로 구분해보면 경상남도가 173회로 방

류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강원도 및

충청남도가 각각 130회, 123회 및 101회로 나타

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상남도, 전라남도 및

충청남도는 해면품종을 주로 방류하 으며, 경

기도, 전라북도 및 충청북도는 내수면 품종을 주

로 방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면품종의 경우,

경상남도가 122회로 방류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가 96회, 충청남도가 70회

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국가기관 소

속의 연구소 및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수산동물

관련 단체에서 의뢰한 검사도 96회로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품종

에 한 검사 의뢰가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경

기도와 강원도가 각각 65회 및 60회로 나타났으

며,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에서도 각각 51회, 48회

검사를 의뢰하 다. 

검사 상 품종은 산업적으로 중요 양식 상종

인 품종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해산어류의 경우 넙치가 78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감성돔, 돌돔,

볼락, 붉은쏨뱅이 등의 검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해면 품종으로는 전복 및 해삼에

한 검사가 가장 많았으며, 꽃게도 다소 검사

의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품종 중에

서는 어류는 붕어, 뱀장어, 동자개, 메기의 순으

로 검사 실적이 많았으며, 기타 품종 중에서는

다슬기의 검사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품종별 방류시기의 추정

검사증명서 발급 결과를 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Table 4, 5), 주요 방류시기인 5월부터 9월

까지 100여건이 넘는 검사가 집중적으로 실시

되었는데, 6월에 241회, 5월에 154회, 7월부터 9

월까지 각각 134회, 126회 및 104회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부분의 경우 검사증명서 발급 후

단시일 내에 방류가 이루어지고,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5일인 것을 감안하여 품종별로 방

류시기를 추정해보면 해면품종 중에서 넙치와

감성돔은 5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방류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돔은 6월을 중심

으로 가장 많이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볼락은 4월부터 6월까지 주로 검사가 실시되었

으며 조피볼락은 6월부터 7월에 집중되었고 이

후 12월까지도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를 주 방류시기로 추정하 다. 기타 품종중

에서 가장 많이 검사가 실시된 전복은 3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해삼은 4월부터 5월까지와 11월부터 12월 사이

서장우∙조미 ∙김진우∙박경현∙지보 ∙최동림∙박명애∙오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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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검사가 이루어져 이 기간이 주요 방류

시기로 추정된다. 내수면 품종은 부분 4월부

터 11월 사이에 부분의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

다. 품종별로 구분해보면 붕어와 잉어는 6월부

터 9월까지, 뱀장어는 5월부터 8월사이로 나타

났으며, 동자개는 8월부터 9월까지, 은어는 4월

에 주로 검사가 이루어져 이 기간이 주요 방류

시기로 추정된다. 기타 품종 중에서 참게는 6월

부터 7월 사이에 집중되어 검사가 이루어진 반

면 다슬기는 9월에 가장 검사횟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나 9월부터 10월 초순사이에 주로 방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수산동물에 한 불합격 처분 결과

넙치 등 33종의 품종에 하여 RSIV 등 8종

의 수산동물전염병에 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2,066건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검사 항목별로 분

류하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VHS)이 41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RSIV가 384

건,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VNN)과 감염성췌장

괴사증 (IPN)이 각각 284건 및 343건으로 나타

났다. PCR법 및 유전자염기서열 비교를 이용한

검사 결과,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KHV)이 9건,

RSIV가 6건, 흰반점병 (WSD)이 4건 검출되어

불합격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종묘방류는 천연자원의 재생산으로는 부족한

가입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태계 향을 최소

화하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종묘를 방류함으로

써 어획량을 증 시키는 방법으로서 수산자원회

복 계획에 따라 인공어초사업 및 해조장 조성사

업 등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방류사업은 1960년 후반부터

시행된 동해안의 연어치어 방류를 시작으로 국

립수산과학원과 각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를 주축으로 하여 1970년 중반이후 전복 등

주요 연안정착성 생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

하 으며, 1980년 에 들어서는 정부의 주요 시

책의 하나로 전 연안에 확 하여 추진되고 있다

(MOMAF, 2007). 1990년까지는 주로 전복, 넙치,

참돔, 감성돔, 돌돔, 보리새우, 하 등 10여종이

방류되었고, 1990년 이후부터는 방류 품종이

더욱 다양해져 어류가 약 20종, 패류는 10여종,

기타 10여종 등 총 40여종이 방류되었다. 농림

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

업지침에 의하면, 32종의 해면 품종과 11종의

내수면 품종이 상 품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해면 품

종 22종과 내수면 품종 11종이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는 방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사를 의뢰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되었

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류한 물

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자료에서 나

타난 품종별 검사 건수는 품종별 전국적인 방류

횟수를 추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료이다. 또

한, 본 연구의 자료는‘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에 한

검사 상이 되는 품종에 국한되어 있어, 검사

상이 되지 않는 품종일 경우에는 자료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들 품종에 해서는 지

자체에서 자체적인 건강도 기준을 마련하여 방

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묘 방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매입 방

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배양장의 시험

생산 방류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어

촌계, 종묘생산자협회,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원

자력발전소 등의 기관에서 자체 방류사업을 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방류 주체별로 방류 회

수를 구분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방류

가 8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협

등 기타 기관이 9.1%, 정부에서 실시한 경우가

2.4%를 차지했다. 기타 기관에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한 기관은 수협이며, 주요 방류 품종은

전복과 해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장우∙조미 ∙김진우∙박경현∙지보 ∙최동림∙박명애∙오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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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상 품종 중에서 해산품종으로는 전복

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해삼

(15.2%), 넙치 (11.5%), 감성돔과 조피볼락

(6.8%), 꽃게 (5.6%), 돌돔 (5.1%), 볼락 (4.6%),

붉은쏨뱅이 (4.5%)로 나타났다. 내수면 품종 중

에서는 붕어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뱀장어 (17.0%), 동자개 (12.3%), 다슬기

(12.0%), 메기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

종은 부분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양식 상종

인 품종들로서 이는 민간양식업자가 생산한 종

묘를 매입해 방류하고 있는 매입방류사업의 특

성상 방류 주체인 시∙도에서 양식기술이 확립

되어 량으로 생산되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양

질의 종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품종 중에

서 자연생태계 투입 이후의 재생산 능력과 경제

성에 한 평가를 비롯한 방류 효과에 한 연

구 자료가 있는 것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감성

돔, 하, 꽃게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노 등,

1999; 이 등, 2000; 유 등, 2003; 김 등, 2006; 정

등, 2008; 김 등, 2009). 특히, 내수면 품종의 경우

부분이 방류 효과에 한 충분한 검증이 없이

방류되고 있는데, 이 경우 방류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향 즉, 질병의 확산, 먹이경쟁 및 상

호포식, 야생집단의 유전적 교란에 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ushimi, 2001). 

국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입방류사

업의 종묘 선택 기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외관상 건강한 종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관상 건강하다는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이 임상적인 소견에 한 전

문적인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할

경우 이에 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외관상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종묘라

하더라도, 질병에 감염된 친어의 사용이나 사육

환경 등에서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되어 이들 병

원체의 보균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종묘

가 방류될 경우 양식시스템에 정착된 병원체가

연안 서식환경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개

연성도 있다. Bartley et al. (2006)도 육상 양식장

에서 사육된 종묘의 방류시에는 방류종묘의 사

육과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배양장 및 야생 집

단의 질병에 한 보고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위해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등의 위험분석도

함께 포함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총 33개 품종을 상으로 8종의

병원체에 한 감염 여부를 PCR법 및 유전자염

기서열 비교를 이용해 동정한 결과, 2,066건의

검사 중에서 KHV가 9건, RSIV가 6건, WSD가

4건 검출되어 불합격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검출된 KHV는 잉어류의 주요 바이

러스성 질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가

두리 양식 잉어류에서 발생한 량 폐사의 원인

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최 등, 2004), 이후 잉어

양식 산업의 급속한 붕괴로 이에 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잉어류 양식산업

의 명맥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일부 종묘생산장에서의 KHV 검출 결과는 향후

관상어의 수출에도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이와 관련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SIV는 숙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일본에서는 농어목 28종, 가자미목 2종 및 복어

목 1종에서 분리되었으며 (Kawakami and Naka-

jima, 2002), 우리나라에서는 돔류를 비롯해 농

어, 조피볼락 및 넙치 등의 양식어류뿐만 아니라

(Do et al., 2005), 최근에는 연근해에서 채집한 도

다리, 독가시치, 쥐치와 말쥐치에서도 RSIV가

검출되어 양식어류 이외에 다양한 자연산 어류

가 RSIV를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등, 2009). WSD의 경우, OIE에서도 해산, 기

수 및 담수에 서식하는 새우류, 게류 및 가재류

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생갑각류에 감염한다

고 할 정도로 숙주범위가 넓으며, 먹이생물인 로

티퍼, 해산연체동물, 다모류, 알테미아 등의 식각

목의 갑각류, 요각류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있는

흰반점바이러스 (WSSV)를 고농도로 축적하여

vector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방류용 수산종묘의 질병 관리에 한 고찰



96

(OIE, 2009). 우리나라에는 1993년 서해안 지역

의 하와 보리새우 양식장에서 처음 발견된 이

후 지금까지 새우 양식업계에 많은 피해를 야기

하고 있으며 (김 등, 1997), 양식장 주변의 다양

한 생물종이 WSSV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어 (김 등, 2009), 생산과정 중에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수평감염의 차단을 위해

서도 자연수계로의 질병 확산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외관상 건강한 종

묘라 할지라도 전염병의 병원체를 보균하고 있

을 수 있으며, 양식어류와 자연생태계에 서식하

는 수산생물이 동일한 병원체에 하여 질병의

제공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일차적인 결론 도

출 (조 등, 2009)이외에도 양식시스템상의 질병

확산이 수서생태계로 확산될 경우 자원량 변동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

연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병

원체가 종묘 방류를 통해 수서생태계로 유입되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검사 시스템은 방역 체

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방류되는 수산동물의 종류

는 국내 양식 현황의 특성을 그 로 반 하여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이들 품종 중에는

OIE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정 질병별 감수성 숙

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방역검사 시스템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방류수산동

물에 한 질병별 검사 상 품종은 OIE의 위생

규약 (aquatic code) 및 동식물 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에서 권

장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최 한 국내 양식 산

업의 특성을 반 하여 확 될 필요가 있으며, 국

내에서 발생하는 병원체 strain에 적합한 검사기

법의 개발, 혈청학적 진단법 등의 정 진단법 확

적용 등 질병관리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도 인공적으로 사육된 어패류의 방류

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한 논의가 끊

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적 측면에

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유지하

는 범위 내에서 인위적인 종묘방류와 같은 적극

적인 시도 없이는 자원의 증강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고 있다

(황 등, 2005; Bell et al., 2006). 

따라서 인공종묘의 방류가 초래할 수 있는 주

요 부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질병의 확산

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류종묘에 한 건강도

검사제도의 강화라는 사후 관리 체계뿐만 아니

라,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어패류를 생

산하고 이들 종묘가 전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안

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공식화된 방역 제도의

운 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2009년도 방류 품종 (해면 품종 22종과 내수면

품종 11품종)을 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의 감

염 여부를 검사하 다.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서 방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및 충청남도는 해면

품종을 주로 방류하 으며, 경기도, 전라북도 및

충청북도는 내수면 품종을 많이 방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검사품종중에서 해산품종으로는

전복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해삼

(15.2%), 넙치 (11.5%), 감성돔과 조피볼락

(6.8%), 꽃게 (5.6%), 돌돔 (5.1%), 볼락 (4.6%),

붉은쏨뱅이 (4.5%)로 나타났다. 내수면 품종 중

에서는 붕어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뱀장어 (17.0%), 동자개 (12.3%), 다슬기

(12.0%), 메기 (8.4)의 순으로 검사 실적이 많았

다. 총 33종의 품종을 상으로 1,080회의 검사

가 의뢰되었으며, 검사항목별로 2,066건의 검사

를 실시한 결과 19건에서 red sea bream iri-

dovirus (RSIV), koi herpesvirus (KHV) 또는 white

spot syndrome virus (WSSV)와 같은 병원체가 검

출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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