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뒤영벌 (Bumblebee)은 농업생태계뿐만 아니라 자연생태

계에서 중요한 화분매개곤충이다 (Velthuis and van Doorn, 

2006; Klein et al., 2007). 뒤영벌은 온대와 아한대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한냉 기후에 적응해온 진사회성 곤충으로 

전 세계에 약 239종이 보고되고 있다 (Williams, 1998). 꿀

벌 (Honeybee)과 마찬가지로 뒤영벌은 여왕벌, 일벌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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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ees, workers are capable of reproduction in the event of the queen’s death or at a certain 
stage of colony development. In this case, workers lay haploid eggs, which produce only mal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oviposition characteristics of bumblebee ( Bombus terrestris) 
workers under different rearing temperatures and colony sizes, as well as the reproductive 
traits of worker-produced mal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oviposition behavior of B. 
terrestris workers in queenless laboratory colonies under different temperature (27°C or 
32°C) and population (15 or 30 workers in a rearing box) conditions.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reproductive traits of worker-produced males. We observed oviposition by one worker in 
the treatments with 15 workers and by two workers in the treatments with 30 workers at both 
27°C and 32°C. Compared to treatments with 15 workers, treatments with 30 workers at both 
27°C and 32°C were associated with a higher number of oviposition events and more eggs per 
egg cell. Workers at 32°C exhibited a higher number of egg cells, whereas workers at 27°C 
exhibited a higher number of eggs per egg cell. The mating duration of worker-produced males 
with queens was shorter for males from the treatment at 32°C with 30 workers compared to 
those from the treatment at 27°C. The number of sperm within the seminal vesicles of worker-
produced males was higher in the 27°C treatment than in the 32°C treatment, resulting in 
a higher number of sperm within the spermathecae of queens after mating.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in queenless colonies, worker reproduction in B. terrestris is influenced by 
temperature and population conditions, and that worker-produced males mated with queens 
and transferred sperm into the spermathecae of qu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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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로 이루어진 봉군을 형성한다 (Duchateau and Velthuis, 

1988; Free, 1993). 그러나 뒤영벌은 1년에 1세대로 가을철

에 수벌과 교미를 끝낸 신여왕벌만이 땅속에 들어가 6~7

개월간 휴면하며, 이듬해 봄에 땅속 서식처에 산란을 하는 

생활사를 가진다 (Heinrich, 1979; Duchateau and Velthuis, 

1988). 최근 뒤영벌과 꿀벌 같은 화분매개곤충은 인간 활

동에 의한 서식지 감소와 무분별한 농약 사용 및 기후변

화 등으로 종 다양성과 개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Goulson et al., 2008; Dolezal et al., 2016; 

Martinet et al., 2021b). 

서양뒤영벌 (Bombus terrestris)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뒤영벌의 봉군 내에서 여왕벌의 지배력과 산란은 유약호

르몬 (Juvenile hormone)의 생합성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Bloch et al., 2000; Shpigler et al., 2014). 알라

타체 (Corpora allata)에서 분비되는 유약호르몬은 생식선

자극호르몬 (Gonadotropic hormone)으로 작용하여 지방

체 (Fat body)에서 난황단백질 (Vitellogenin)의 합성과 발

육 중인 난모세포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암컷의 생식력

을 조절한다 (Riddiford, 2008, 2012). 뒤영벌의 여왕벌은 

아래턱샘 (Mandibular glands)에서 생성되는 페로몬을 통

해 일벌의 알라타체를 억제함으로써 일벌의 산란을 저

지한다 (Röseler et al., 1981; Bloch et al., 1996; Cnaani et 

al., 2000). 만약 일벌이 알을 낳아도 여왕벌의 뒤푸르샘 

(Dufour’s glands)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왕페

로몬 (Queen pheromone)을 통해 여왕벌 알과 일벌의 알은 

구별되어 여왕벌과 일벌이 선택적으로 일벌이 산란한 알

은 섭취를 통해 제거한다 (Ayasse et al., 1999; Ayasse and 

Jarau, 2014). 하지만 여왕벌이 노쇠되어 봉군의 통솔력 약

해지거나 죽으면 일부 나이가 많은 일벌의 난소가 발달

하여 산란하기 시작한다 (Ayasse et al., 1995; Bloch and 

Hefetz, 1999; Bloch et al., 2000; Alaux et al., 2007; Lopez-

Vaamonde et al., 2007; Boomsma, 2009). 이렇게 일벌에 

의해 산란된 알은 수정되지 않은 반수체 알 (Haploid egg)

로 수벌이 출현한다 (Lopez-Vaamonde et al., 2004). 

뒤영벌의 생활사 중에서 여왕벌과 수벌의 교미는 중요

한 과정이다 (Yoon et al., 2016). 서양뒤영벌의 교미는 우

화 5~10일의 여왕벌과 우화 5~20일 사이의 수벌에서 활

발하게 일어나며 (Röseler, 1985), 성적 성숙시기는 여왕벌

의 경우 우화 6~8일, 수벌은 우화 6~10일이라고 보고되었

다 (Yoon et al., 2016). 또한 호박벌 (Bombus ignitus)의 경

우, 교미에 적합한 성적 성숙시기는 여왕벌은 우화 9~12

일, 수벌은 우화 6~9일로 보고되었다 (Yoon et al., 2018). 

서양뒤영벌의 교미시간은 약 36.2분 (Lee et al., 2002), 호

박벌은 약 23.0분으로 조사되었다 (Yoon et al., 1999). 호

박벌 여왕벌이 산란한 수벌의 정자수는 우화 당일부터 우

화 9일까지 서서히 많아지다가 9일에 44.4만 개로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Yoon 

et al., 2018). 뒤영벌은 교미 시 수벌의 정자 중 10% 미만

이 여왕벌의 수정낭으로 이동해 저장된다 (Röseler, 1973; 

Duchateau and Mariën, 1995; Baer and Schmid-Hempel, 

2000). 대표적 사회성 곤충인 꿀벌 (Apis mellifera)은 다혼

성으로 교미를 통해 저장된 정자는 약 470만 개로 알을 수

정하는 데 필요한 정자수 100~160만 개보다 훨씬 많은 수

를 저장한다 (Page and Metcalf, 1982; Laidlaw and Page, 

1984; Page, 1986; Haberl and Tautz, 1998; Franck et al., 

1999; Baer, 2005).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폭염의 증가는 주

변 온도 변화에 특히 민감한 곤충에게 열 스트레스를 준

다 (Deutsch et al., 2008; Kingsolver et al., 2013). 뒤영벌

은 온도가 상승하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 날개 부채질로 온

도를 내리는 행동을 하며, 온도가 높을수록 날개 부채질을 

하는 일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Sepúlveda et al., 2024). 

하지만 뒤영벌은 개체군이나 종간의 CTmax (최대 임계 

온도)에 거의 변이가 없으며 (Oyen et al., 2016; Oyen and 

Dillon, 2018; Pimsler et al., 2020; Christman et al., 2022; 

Gonzales et al., 2022), 폭염과 같은 고온에 대한 열 내성 

관련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Oyen and 

Dillon, 2018; Quinlan et al., 2023; Sepúlveda and Goulson, 

2023). 또한 열 스트레스에 노출된 여러 뒤영벌 종에서 수

벌의 경우 생식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추위

에 적응한 종인 Bombus jonellus와 Bombus magnus의 수

벌은 40℃의 고온에 노출된 후 정자 생존력이 크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et et al., 2021a; Campion et 

al., 2023; White and Dilon, 2023). 이처럼 뒤영벌 여왕벌

의 산란, 교미 특성 및 여왕벌이 산란한 수벌의 정자수와 

교미 시기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여왕벌이 죽을 경우 남아있는 봉군의 

크기와 온도에 따른 일벌의 산란 특성과 일벌이 낳은 수벌

의 교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왕벌 부재 봉군에서 일벌의 산

란 특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적온인 27℃와 기후변화에 의

한 고온 조건인 32℃에서 아울러 여왕벌 부재 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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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군의 크기에 따라 일벌의 개체수가 15마리 또는 30마

리 봉군의 크기에서 서양뒤영벌 일벌의 산란 행동을 조사

하였다. 또한, 일벌의 산란에 의해 출현된 수벌의 생식 특

성은 수벌의 우화 시기 및 충체 크기 조사와 함께 출현된 

수벌의 정자수와 교미에 의해 여왕벌 수정낭에 정자 전달

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곤충 및 사육

실험 곤충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분양 받은 13세대 서

양뒤영벌 (Bombus terrestris)을 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

과 곤충분자생물학 및 생명공학연구실에서 계대 사육하여 

사용하였다. 사육은 온도 27℃ 또는 32℃, 습도 65±5%, 

암조건에서 실시하였다 (Yoon et al., 2004). 사육상자는 산

란용 (10.5 × 14.5 × 6.5 cm), 봉군형성용 (21.0 × 21.0 × 15.0 

cm) 및 봉군숙성용 (24.0 × 27.0 × 18.0 cm) 상자로 나누어

서 단계별로 사육에 이용하였다. 먹이로는 0.2%의 Sorbic 

acid가 첨가된 40% 설탕물 (Yoon et al., 2005a)과 신선한 

잡화분 (Yoon et al., 2005b)을 40% 설탕물과 혼합하여 화

분단자로 만들어 충분히 공급하였다.

2. �여왕벌 부재 뒤영벌 봉군에서 사육 온도와 �
일벌 개체수에 따른 일벌의 산란

여왕벌 부재 뒤영벌 봉군에서 일벌의 산란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일벌을 대상으로 실험 온도 및 개체수별 산란 

행동, 난괴 (Egg cell)의 크기, 난괴수 및 난괴당 알수 등을 

조사하였다. 실험용 일벌은 32℃에서 사육한 DAU 2세대

로 뒤영벌 숙성기 봉군에서 20~25일 된 일벌을 수집하여 

27℃와 32℃ 실험용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온도는 27℃
와 32℃로 설정하였고, 개체수는 각각의 온도별로 일벌 

15마리 또는 30마리로 실험구당 5반복으로 하였다. 봉군

형성용 (21.0 × 21.0 × 15.0 cm) 상자를 이용하여 습도 65±

5%, 암조건의 항온기 (Multi Room Incubator DS-14CLHP-

4H, 다솔과학, 화성시, 대한민국)에서 일벌의 산란 특성

을 조사하였다. 실험구별 일벌의 산란 횟수는 매일 형성

된 난괴의 수를 30일 동안, 실험구당 4~5반복으로 조사하

였다. 난괴당 알수는 실험구당 4~7반복으로 수행하였다. 

난괴 및 알의 크기 등은 2일 된 난괴를 사육상자에서 분리

하여, 핀셋으로 덮여진 부분을 제거한 후, 현미경 (Nikon 

SMZ800N, Nikon Corporation, Tokyo, Japan) 하에서 관찰

하였으며 부속 소프트웨어 (i-Solution Lite, IMT i-Solution 

lnc, Burnaby, Canada)를 이용하여 크기를 측정하였다. 알의 

무게는 디지털 저울 (Mettler Ae 260, Delta Range®, Metter 

Toledo, Columbus, Ohio,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뒤영벌 일벌의 산란에 의해 출현된 수벌의 �
교미 및 정자수

1) �온도별 일벌의 산란에 의해 출현된 수벌의 �
우화일수 및 크기 

일벌의 산란에 의해 출현된 수벌의 우화일수 및 크기는 

27℃와 32℃의 30마리구에서 출현한 수벌을 대상으로 우

화일수를 계산하였고, 충체 크기는 우화 직후의 수벌을 산

란용 상자 (10.5 × 14.5 × 6.5 cm)로 옮겨 27℃와 32℃에 

5~7일간 둔 후 조사하였다. 수벌의 두폭, 체폭, 체장 및 체

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수벌을 탄산가스에 30초간 처

리한 후 (Yoon et al., 2008) 상기 현미경 (Nikon SMZ800N)

과 부속 소프트웨어 (i-Solution Lite)를 이용하여 두폭, 

체폭을 측정하였다. 체장은 버니어 켈리퍼스 (CD-15CP, 

Mitutoyo Corp,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중 측정은 디지털 저울 (Mettler Ae 260)을 사용하였다.

2) 일벌의 산란에 의해 출현된 수벌의 교미 및 정자수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

벌은 27℃와 32℃의 30마리구에서 우화 5~7일의 일벌

이 낳은 수벌을 사용하였고, 여왕벌은 32℃에서 출현한 

우화 9~11일째의 DAU 2세대 여왕벌을 교미 실험에 사

용하였다. 여왕벌과 수벌을 1 : 1의 비율로 교미용 상자 

(50 × 50 × 60 cm)에 넣어 교미를 시켰다. 교미환경은 23℃, 

65% R. H., 14 L, 1,000 lux 이상으로 하였다 (Yoon et al., 

2003). 교미상자 안에는 화분단자와 40% 설탕물을 공급하

였다. 교미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미가 시작되면 산란

용 상자 (10.5 × 14.5 × 6.5 cm)로 옮겨서 교미시간을 측정하

였다. 조사수는 27℃와 32℃구당 각각 8마리, 7마리로 하

였다. 교미 전후의 정자수 조사 또한 우화 5~7일째의 일벌

이 낳은 수벌을 사용하였다. 수벌의 정자는 복부에서 저정

낭 (Seminal vesicle)을 분리하여 정자를 수집하였다 (Yoon 

et al., 2014). 수집된 정자는 1.5 mL의 튜브 (Eppendorf 

tube)에서 PBS 완충액 (Phosphate buffered saline) 100 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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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혼합하였다. 이 혼합액 중에서 10 μL를 피펫으로 헤

모사이토미터 (Hemocytometer)에 떨어뜨려 400배 배율

로 현미경 (Optinity 4K HD Camera KCX-80LA, Olympus 

Corporation, Tokyo, Japan) 하에서 수벌 한 마리당 헤모사

이토미터 5~7칸의 정자수를 조사하였다. 교미 전후의 수

벌의 정자수 조사를 위하여 27℃ 처리구에서 교미 전 10마

리, 교미 후 6마리, 32℃에서 교미 전 11마리, 교미 후 8마

리의 수벌을 사용하였다. 여왕벌 수정낭 내 정자수를 측정

하기 위해 27℃와 32℃ 처리구에서 교미한 우화 9~11일째

의 여왕벌을 사용하였다. 여왕벌의 수정낭 내 정자수는 교

미 1일 후 수정낭을 해부하고 PBS 완충액 20 μL에 혼합하

여 위의 수벌의 정자수 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4. 통계 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PASW 22.0 통계 패키지 (IBM, Chicago, 

USA)를 이용하였다. 난괴 크기, 수벌의 출현일, 수벌의 크

기 (두폭, 체폭, 체장, 체중), 교미시간 및 여왕벌의 수정낭 

내 정자수는 t-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난괴수, 난괴당 

알수, 일벌이 낳은 수벌의 정자수 비교는 one-way ANOVA 

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이 확인된 

항목에 대해 사후검정은 Tuckey’s HSD로 하였다.

결     과 

1. �여왕벌 부재 뒤영벌 봉군에서 사육 온도와 �
일벌 개체수에 따른 일벌의 산란

여왕벌 부재 시 일벌의 산란은 온도 (27℃ 또는 32℃) 

및 일벌 개체수 (봉군당 15마리 또는 30마리)에 따른 특성

을 조사하였다. 실험 15일째 조사 결과, 27℃ (C27)구에 비

해 32℃ (C32)구에서 그리고 15마리 (15W)구보다 30마리 

(30W)구에서 더 많은 난괴가 관찰되었다 (Fig. 1A). 또한 

27℃와 32℃의 일벌 30마리구에서 2마리 이상의 일벌이 

산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의 C32-30W, C27-30W). 

온도 및 개체수별 일벌이 형성한 2일째의 난괴 크기를 조

사한 결과 (Fig. 1B)는 단경 4.74~4.79 mm, 장경 5.24~5.41 

mm, 높이 4.71~5.51 mm, 두께 0.53~0.56 mm로 27℃와 

Fig. 1. Oviposition of workers under different temperature and population conditions. Observed for 30 days following treatment initiation. The 
B. terrestris workers, in the absence of the queen, were reared at 27℃ (C27) or 32℃ (C32) with 15 workers (15W) or 30 workers (30W) in a 
cage. (A) Representative images of egg-laying workers, photographed 15 days after treatment. Egg-laying workers and egg cells are indicated by 
circles and arrows, respectively. Size bar, 1 cm. (B) Size of egg cells (n= 6~7). (C) Number of egg cells (n= 4 for C27-15W and 5 for C27-30W,  
C32-15W, and C32-30W; p = 0.004).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reatments.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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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에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실험시작 30일 

동안 온도 및 일벌 개체수별로 난괴수를 조사한 결과 (Fig. 

1C)는 C27-15W에서 평균 9.8개, C27-30W는 평균 22.0개, 

C32-15W는 평균 14.4개, C32-30W는 평균 24.4개로, 온

도가 높고 일벌 개체수가 많을수록 난괴의 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F3, 15 = 6.86, p = 0.004). 그러나 30마리구에서 

난괴수는 온도보다는 개체수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온도, F1, 17 = 0.63, p = 0.439; 개체수, F1, 17 = 18.44, 

p = 0.0001). 

온도 및 일벌 개체수에 따른 난괴당 알수를 조사한 결

과 (Fig. 2A, B)는 C27-15W에서 평균 4.8개, C27-30W는 

평균 10.3개, C32-15W는 평균 3.4개, C32-30W는 평균 

8.5개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F3, 18 = 8.45, p = 0.001).  

온도에 있어서 27℃는 32℃보다 난괴수는 적고, 난괴당 

알수는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1, 20 = 1.77, p = 0.198). 일벌 개체수의 경우, 30마리구가 

15마리구보다 약 2배 이상 알수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

다 (F1, 20 = 23.12, p = 0.0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난괴수

와 난괴당 알수는 온도보다는 개체수에 더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2. Number of eggs per egg cell laid by workers under different temperature and population conditions. Observed for 30 days following 
treatment initiation. The B. terrestris workers, in the absence of the queen, were reared at 27℃ (C27) or 32℃ (C32) with 15 workers (15W) or 
30 workers (30W) in a cage. (A) Representative images of eggs within the egg cell. Size bar, 1 mm. (B) Number of eggs per egg cell (n = 4 for 
C27-15W, 7 for C27-30W, 5 for C32-15W, and 6 for C32-30W; p = 0.006).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reat-
ments.

(A)
(B)

Fig. 3. Emergence of males under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Observed at 27℃ (C27) or 32℃ (C32) with 30 workers (30W) in a cage. 
(A) Emergence day of males (n = 3 for C27-30W and 4 for C32-30W). (B) Width of head, width of body, length of body, and weight of body of 
worker-produced males (n = 19 for C27-30W and 33 for C32-30W).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 p<0.05; ***, 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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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왕벌 부재 시 뒤영벌 일벌의 산란에 의해 �
출현된 수벌의 교미

일벌이 산란한 알로부터 수벌의 출현일수를 조사한 결

과 (Fig. 3A), 32℃ 처리구에서는 약 25.8일, 27℃에서는 

약 28.0일로 32℃ 처리구에서 약 2일 정도 짧았으나 온도

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27℃와 32℃ 처

리구에서 일벌의 산란에 의해 출현된 수벌의 크기를 비교

한 결과 (Fig. 3B), 두폭은 4.27~4.39 mm, 체폭은 5.57~5.74 

mm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체장 (16.60~18.25 mm)과 

체중 (292.38~369.80 mg)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장: p<0.05, 체중: p<0.0001).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

화 9~11일째의 여왕벌을 27℃와 32℃ 처리구에서 우화 

5~7일째의 일벌이 낳은 수벌과 교미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일벌이 낳은 수벌은 정상적으로 여왕벌과 교미

를 하였으며 (Fig. 4A), 교미시간은 27℃ 처리구에서 일벌

이 낳은 수벌의 경우 평균 46.3분, 32℃에서 일벌이 낳은 

수벌은 평균 25.7분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Fig. 4B). 

일벌이 낳은 수벌의 정자수는 교미 전과 후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Fig. 5A). 교미 전 수벌의 저정낭 내 정자

수는 27℃ 처리구에서의 수벌은 약 510,593개, 32℃의 수

벌은 약 405,488개로 조사되었고, 교미 후 수벌의 정자

수는 27℃ 처리구에서 약 390,714개, 32℃의 수벌은 약 

321,121개로 조사되었다. 온도별로 보면, 27℃ 처리구에

Fig. 4. Mating of worker-produced males. (A) Representative image of mating between the queen and a worker-produced male. (B) Mating 
duration of worker-produced males with queens (n = 8 for C27-30W and 10 for C32-30W. Data were recorded at a mating temperature of 
23℃ using worker-produced males from C27-30W or C32-30W.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 p<0.05.

(A) (B)

Fig. 5. Transfer of sperm from worker-produced males to the spermathecae of queens through mating. (A) Number of sperm within seminal  
vehicles of worker-produced males before (n= 10 for C27-30W and 11 for C32-30W) and after (n= 6 for C27-30W and 8 for C32-30W) mating.  
(B) Number of sperm within spermathecae of queens after mating (n = 8 for C27-30W and 7 for C32-30W). In (A, B), data were recorded at a 
mating temperature of 23℃ using worker-produced males from C27-30W or C32-30W.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reatment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 p<0.00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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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벌이 낳은 수벌의 정자수가 32℃의 수벌에 비해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3, 230 = 44.26, p = 0.0001). 또

한, 일벌이 낳은 수벌과 교미한 여왕벌의 수정낭 내 정자

수를 조사하였다 (Fig. 5B). 27℃ 처리구에서 일벌이 낳은 

수벌과 교미한 여왕벌의 수정낭 내 정자수는 약 20,724개

로 32℃의 수벌과 교미한 여왕벌의 수정낭 내 정자수 (약 

14,977개)보다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p<0.0001).

고     찰

서양뒤영벌 (B. terrestris)에서 여왕벌이 죽거나 특정한 

봉군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벌의 산란은 이미 알려져 

있다 (Bloch and Hefetz, 1999). 또한 뒤영벌은 기온 상승

과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에 의해 개체수 및 종 다

양성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Oyen and Dillon, 

2018; Martinet et al., 2021b; Quinlan et al., 2023; Sepúlveda 

and Goulson, 2023). 서양뒤영벌의 최적발육온도는 27~ 

28℃로 보고되었고 (Wysocka-Owczarek, 2006; Roman 

and Szczesna, 2008), 32℃에서는 서양뒤영벌의 행동에 영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Kwon and Saeed, 200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온도 조건 (적온 27℃ 또는 고온 32℃)

과 일벌 개체수 (15마리 또는 30마리) 조건에서 여왕벌 부

재 시 서양뒤영벌 일벌의 산란 특성과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 특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서양뒤영벌 일벌이 형성한 난괴의 

크기는 온도 및 개체수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호박

벌 (B. ignitus)에서 보고된 여왕벌의 난괴 크기 (Yoon et al., 

1999)에 비해 본 연구의 일벌이 형성한 난괴는 단경과 장

경에서 1.5배 작고, 높이는 1.5배 높았다. 본 연구실의 서양

뒤영벌 여왕벌이 형성한 구형에 가까운 난괴의 크기에 비

해 일벌이 형성한 난괴는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크기는 

다소 작았고 높이 솟은 형태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보여진 서양뒤영벌 일벌의 난괴 내 산란된 알의 적은 수와 

불규칙적인 배열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일

반적으로 호박벌 여왕벌 (Yoon et al., 1999)과 서양뒤영벌 

여왕벌의 난괴 내 알은 수평으로 가지런히 산란된다. 한편, 

서양뒤영벌 일벌은 27℃ 처리구보다 32℃에서, 15마리구

보다 30마리구에서 더 많은 난괴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서양뒤영벌 여왕벌의 온도별 난괴수 보고 (Gurel and 

Gosterit, 2008)에서 보여진 것처럼 본 연구의 일벌에서도 

높은 온도의 32℃ 처리구에서 난괴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고온이 여왕벌 부재 시 서양뒤영벌 일벌

의 산란 행동을 촉진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일벌 개체수별 

비교에서는 일벌 30마리구가 15마리구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난괴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2마리 이상의 일벌 산란

에 기인되었다고 보여진다.

서양뒤영벌 일벌이 형성한 난괴 내 알수는 27℃ 처리구

가 32℃에 비해 더 많았다. 또한 일벌 개체수별 난괴당 알

수 비교에서는 27℃와 32℃에서 30마리구가 15마리구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27℃와 32℃ 

처리구의 30마리구에서 난괴당 알수는 서양뒤영벌 여왕

벌이나 호박벌 여왕벌이 만든 난괴당 알수와 비슷하였으

나 (Yoon et al., 1999) 일벌 15마리구에서는 현저하게 적었

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온도에 따른 일벌의 산란 행

동 특징으로 고온인 32℃ 처리구 일벌은 27℃ 일벌에 비

해 난괴당 알의 수를 줄이는 대신 더 많은 난괴를 형성하

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고온에 대한 적응 또는 회피 행동

의 가소반응 (Plastic response)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벌 

개체수에 따른 특징으로 30마리구가 15마리구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많은 난괴수와 난괴당 알수를 보였는데, 이는 

30마리구에서 15마리구 봉군보다 많은 일벌수에 의해 유

리한 봉군 관리에 기인하였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흥

미로운 결과로 여왕벌 부재 시 봉군 내 나이가 많은 우세

한 일벌 중 한 마리가 산란을 하는 것으로 (Free, 1955) 알

려진 바와 달리, 30마리구에서 2마리 이상의 일벌 개체가 

산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봉군의 밀도가 더 높은 상

황이라면 더 많은 일벌이 산란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일

벌 개체수 크기에 따른 산란량의 변화와 산란하는 개체수

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27℃와 32℃ 처리구에서의 15마리구는 30

마리구에 비해 수벌의 출현이 현저히 낮았다. 수벌 출현수

가 15마리구에서 낮은 이유로 일벌 개체수 부족에 따른 육

아 관리의 부족에 기인되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27℃ 처

리구는 32℃ 처리구에 비해 발육 속도가 느려 본 실험의 

관찰 기간 동안 일벌이 낳은 수벌을 얻기가 어려웠다. 서

양뒤영벌 일벌의 산란에 의한 수벌의 출현일 비교는 32℃ 

처리구가 27℃보다 약 2.2일 짧게 나타나 온도가 높아짐

에 따라 발육 경과일수가 단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곤충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열대거

세미나방 (Spodoptera frugiperda)의 경우 알에서 성충까지 

발육기간이 27℃에서는 28.4일, 32℃에서는 24.0일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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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었다 (Moon et al., 2022).

서양뒤영벌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시간 조사 결과는 

27℃ 처리구에서 출현한 수벌이 32℃의 수벌보다 약 20

분 정도 길었다. 서양뒤영벌의 실내 평균 교미시간은 약 

36.2분이었고 (Lee et al., 2002), 호박벌의 교미시간은 약 

23.0분이었다 (Yoon et al., 1999). 기존에 보고된 서양뒤영

벌의 교미시간에 비해 27℃ 처리구에서 일벌이 낳은 수벌

은 약 10분 정도 길었고, 32℃의 수벌은 약 11분 정도 짧

았다. 그 결과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시간은 처리온도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서양

뒤영벌 일벌이 낳은 수벌의 정자수는 27℃ 처리구에서의 

수벌은 약 51만 개, 32℃의 수벌은 약 40만 개로 서양뒤

영벌 여왕벌에 의해 출현한 수벌의 정자수 약 40만~60만 

개 (Röseler, 1973; Duchateau and Mariën, 1995; Baer and 

Schmid-Hempel, 2000)와 호박벌 여왕벌에 의해 출현한 

우화 6일째 수벌의 정자수 약 40만 개 (Yoon et al., 2018)

와 비교할 때, 일벌이 낳은 수벌과 여왕벌에 의해 출현한 

수벌의 정자수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일벌이 낳은 수벌의 정자수는 사육 온

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27℃ 처리구에서의 수벌에 비

해 고온인 32℃ 처리구의 수벌에서 정자수가 약 21% 감

소하였고, 교미 후 여왕벌의 수정낭으로 전달된 정자수 역

시 27℃보다 32℃가 약 28% 감소되었다. 이는 뒤영벌 종

에서 고온 스트레스가 수벌의 생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자의 생존력 감소 결과 (Martinet et al., 2021a; 

Campion et al., 2023; White and Dilon, 2023)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32℃ 처리구에서 일벌이 낳은 수벌은 정자수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지만, 서양뒤영벌의 봉군 크기

에서 300~1,000마리 정도의 전체 성충 우화수 (Plowright 

and Jay, 1966; Heinrich, 1979; Duchateau, 1991; Ono and 

Wada, 1996; Lee et al., 2004)를 고려할 때, 27℃와 32℃ 

수벌이 교미 후 여왕벌의 수정낭으로 전달한 정자수는 봉

군 발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왕벌 부재 시 온도 및 

개체수에 따른 서양뒤영벌 일벌의 산란 특성과 일벌이 낳

은 수벌의 교미 특성을 나타낸다. 여왕벌 부재 시 일벌의 

산란 행동은 고온 및 개체수에 영향을 받았으며,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 행동 역시 고온에 영향을 보였다. 그러

나 일벌의 산란 행동은 고온에 대해 가소반응을 보였고, 

일벌이 낳은 수벌은 여왕벌과 교미 후 수정낭으로 정자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여왕벌 부재 시 일벌을 이용한 수벌의 생산으로 유전형질 

확보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방화 활동을 할 수 있

는 뒤영벌 수벌의 특징을 이용하여 육종용, 소규모 채종용 

화분매개자로 일벌이 낳은 수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Yoon et al., 2009).

적     요

뒤영벌에서 일벌은 여왕벌이 폐사하거나 봉군 발달

의 특정 단계에서 번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벌은 수벌

만 생산하는 반수체 알을 낳는다. 본 연구는 여왕벌 부재 

시 온도 (적온 27℃ 또는 고온 32℃) 및 개체수 (봉군당 일

벌 15마리 또는 30마리) 처리 조건에 따른 서양뒤영벌 (B. 

terrestris) 일벌의 산란 특성과 일벌이 낳은 수벌의 교미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27℃와 32℃ 처리구의 15마

리구는 1마리의 일벌이, 30마리구에서는 2마리 이상의 일

벌이 산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27℃와 32℃ 처리구의 

15마리구와 30마리구를 비교했을 때, 개체수가 많은 실험

구에서 산란 횟수와 난괴당 알수가 많았다. 또한, 32℃에

서의 일벌은 난괴수의 증가를 보인 반면 27℃에서의 일

벌은 난괴당 알수의 증가를 보였다. 여왕벌과 일벌이 낳

은 수벌의 교미시간은 32℃ 처리구의 수벌이 27℃의 수벌

에 비해 짧았다. 일벌이 낳은 수벌의 저정낭 내 정자수는 

32℃ 처리구의 수벌보다 27℃의 수벌에서 많았고, 이는 

교미 후 여왕벌의 수정낭 내 정자수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왕벌 부재 시 서양뒤영벌 일벌의 산란 행동은 

온도와 개체수에 영향을 받았고, 일벌이 낳은 수벌은 여왕

벌과 교미를 통해 정자를 여왕벌의 수정낭에 전달하였음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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