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잘피 (Zostera marina)는 해산종자식물의 잘피과에 속

하는 다년생 해초 (seagrass)로 북반구의 온 역에 폭넓

게 분포하며 전 세계에 약 50여종이 알려져 있다

(Hartog, 1970). 잘피는 겨울에 자라기 시작하여 봄에서

초여름에 개화, 결실했다가 여름에서 가을에 쇠퇴한다

(Setchell, 1929; Arasaki, 1950). 잘피가 모여 군락을 이

루고 있는 잘피밭은 어패류에게 직접, 간접적인 먹이로

서 유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패류의 산란

장이나 치어의 성육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Sogard and

Able, 1991; Beck et al., 2001; Deegan et al., 2002). 게다

가 잘피는 질소나 인 등의 양염을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수질을 정화하고 사니질 중에 있는 줄기와 뿌

리가 저질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ikuchi,

1966; , 1981; , 1982; Pollard, 1984; , 1996).

이와 같은 잘피밭의 생태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 중반부터 1990년 중반까지 전 세계에서 소

멸된 잘피밭이 12,000 km2로 총 면적의 7%로 지속적으

로 감소함에 따라 (Short and Wyllie-Echeverria, 1996;

Spalding et al., 2003), Rio-declaration (1992/1993: 13)에

잘피밭이 보호돼야 할 서식지로 포함이 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국외에서는 잘피밭 감소가 강 하구역에 서식하

는 어류 또는 어류의 군집구조에 미치는 향 (Hughes

et al., 2002; Pihl et al., 2006)과 수산업상 주요 어종에

있어서 잘피밭의 중요성 (Guidetti and Bussotti, 2000;

Jacksons et al., 2001) 등에 관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국내의 잘피밭에 서식하는 어류에 관한 연구로

는 종조성 및 계절변동 (허, 1986; 고와 조, 1997; 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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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34 fish species, 1,110 individuals, and 5,107.3 g of fishes were collected by a surf net
in the eelgrass bed in Jisepo Bay of Geoje Island, Korea. Samples were monthly collected from
March 2005 to February 2006. The dominant fish species were Rudarius ercodes, Ditrema
temminckii, Syngnathus schlegeli, Petroscirtes breviceps, which accounted for 73.5% of total
number of individuals and 63.6% of biomass of fish collected. The number of species and
biomass were low from March 2005 to July 2005, and high from August 2005 to October 2005.
Species diversity indices ranged from 0.836 to 2.016, and showed the highest value in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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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1997a; 이 등, 2000; Baeck et al., 2005), 식성 (고 등,

1997; 허와 곽, 1997b, 1998; Kwak et al., 2003, 2004), 그

리고 우점종인 실비늘치 (Aulichthys japonicus)의 성장

과 산란 (고 등, 1997) 등이 발표되었다. 

본 연구가 수행된 거제도 연안은 쿠로시오 난류의 지

류인 쓰시마 난류와 쓰시마 난류의 지류가 제주도를 시

계방향으로 돌면서 형성된 제주난류가 함께 통과하고

(Lie and Cho, 2002), 내해는 기초 생산력이 높아 정착성

및 회유성 어류가 분포하기에 호조건의 환경을 이루고

있다 (차, 1999). 이러한 거제도의 어류상에 관하여 손 등

(1998)은 담수에 서식하는 어류에 하여, 차 (1999)와

김 (2006)은 연안에 서식하는 어류에 하여 보고하

다. 그러나 거제도 잘피밭에 서식하는 어류에 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해

양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환경 특성을 갖는 경상남도 거

제시 지세포만 잘피밭 내에 서식하는 어류의 월별 변동

을 조사하고 주요 어종의 출현 양상을 파악하여 잘피밭

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얻는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조사지역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만 잘피밭 (Fig.

1)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surf net (Fig.

2)을 이용하여 매월 간조 시 1회 채집하 다. Surf net은

폭 380 cm, 높이 95 cm, 망목은 날개 그물에서 2×2 mm,

끝자루로 갈수록 점차 망목이 감소하여 끝자루에서는 1

×1 mm 다. 사전 예비 조사에서 예인 횟수가 채집된

개체수와 생체량에 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후 매

회 채집 때 마다 2인 1조의 인력으로 예인면적 912 m2

를 2회 반복 채집하 다. 수온 측정은 봉상온도계를 이

용하 다. 채집한 어류는 현장에서 95% 에탄올에 고정

하여 실험실에서 동정 후 계수 및 측정하 다. 체장은

vernier caliper로 0.1 mm까지 측정하 고 습중량은 전

자저울 (Shimadzu, BW 4200H)을 이용하여 0.1 g까지 측

정하 다. 어류 동정에는 Nakabo (2002), 윤 (2002) 및 김

등 (2005)을 따랐으며 분류체계는 Nelson (2006)을 따랐

다. 

월별 군집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종 다양도 지수

(Shannon and Wiener, 1963), 균등도 지수 (Pielou, 1966)

그리고 우점도 지수 (Simpson, 1949)를 사용하 다. 출현

종간 유사도는 3회 이상 출현한 종에 해 Jaccard

(1908)의 지수를 이용하여 수상도를 작성하여 집괴분석

을 실시하 다.

결 과

1. 어류 군집의 종조성

조사해역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7목 19과 34종, 1,110

개체, 5,107.7 g이었다 (Table 1). 지세포만 잘피밭에서 채

집된 어종은 개체수의 경우, 그물코쥐치 (Rudarius erco-

des), 망상어 (Ditrema temminckii), 실고기 (Syngnathus

schlegeli), 두줄베도라치 (Petroscirtes breviceps) 순으로

많이 채집되었고 이들은 전체 개체수의 73.5%를 차지하

다. 그 다음은 가시망둑 (Pseudoblennius cottoides), 풀

해마 (Urocampus nanus), 일곱동갈망둑 (Pterogobius

elapoides), 점베도라치 (Pholis crassispina), 복섬 (Taki-

fugu niphobles),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민베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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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shaded) in Jisepo
Bay on Geoje Island, Korea.

Plastic pole

Buoy

Weight

Net

Fig. 2. Diagram of a surfnet used for the collection of the
fish samples in the eelgrass bed in Jisepo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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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Zoarchias glaber)로 전체 개체수의 20%를 차지하

다. 조사 기간 중 1개체만 채집된 어종은 노래미

(Hexagrammos agrammus), 알롱횟 (Furcina ishika-

wae),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놀래기 (Halicho-

eres tenuispinis), 날돛양태 (Repomucenus beniteguri), 바

닥문절 (Sagamia geneionema),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뿔복 (Lactoria cornuta), 별망둑 (Chasmi-

chthys gulosus)이다. 

생체량의 경우, 그물코쥐치, 망상어, 복섬, 조피볼락, 가

시망둑, 두줄베도라치, 점베도라치, 실고기 순으로 많이

채집되었고 전체 채집된 개체 생체량의 89.5%를 차지하

다. 

2. 계절 변동

수온은 2005년 3월에 13.5�C 고, 이후 점차 높아져 8

월에 가장 높은 28�C를 기록하 다. 그 후 11월부터 급

격히 낮아져 12월에는 14�C를 기록하 다. 최저 수온은

1, 2월에 13.5�C로 다소 높았다 (Fig. 3).

월별 출현종수, 개체수 및 생체량은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조사를 시작한 3월에는 망상어가 우점종이었다. 4

월에는 조피볼락, 돌팍망둑 (Pseudoblennius percoides),

쥐치 (Stephanolepis cirrhifer)가 처음 출현하 다. 5월에

는 개체수가 증가하 고 처음 출현한 일곱동갈망둑이

개체수의 44%, 생체량의 24%를 차지하 다. 그 외에 처

음 출현한 어종은 그물코쥐치, 가시망둑, 알롱횟 가 있

고, 특히 알롱횟 는 본 조사에서 1개체가 5월에만 출현

하 다. 일곱동갈망둑은 본 조사기간 중 5월에 최우점하

다. 수온이 점차 상승하는 6월에는 그물코쥐치가 전체

개체수의 48%, 생체량의 50%를 차지하여 우점하 고

멸치와 민베도라치가 처음 출현하 다. 8월에는 연중 가

장 높은 수온을 기록하 고 7월에 비하여 출현 종수, 개

체수, 생체량 모두 증가하 으며 특히 조피볼락, 망상어,

그물코쥐치가 증가하 다. 8월에 처음 채집된 어종은 미

역치 (Hypodytes rubripinnis)와 두줄베도라치로 1개체와

5개체가 각각 채집되었다. 조피볼락은 본 조사기간 중 8

월에 최우점하 다. 

9월에는 8월에 비하여 출현 종수, 개체수, 생체량 모두

급격히 증가하 고, 특히 망상어, 그물코쥐치, 쥐치, 두줄

베도라치, 점베도라치, 베도라치 (Pholis nebulosa), 실고

기, 돌팍망둑 등이 8월에 비하여 월등히 증가하 다. 이

중에서도 망상어, 그물코쥐치, 두줄베도라치, 점베도라치

의 생체량은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양이 출현하 다. 9

월에 처음 채집된 어종으로는 감성돔, 놀래기, 해마, 뿔

복, 꼬마청황 (Parioglossus dotui), 동갈양태 (Repomu-

cenus curvicornis), 독가시치 (Siganus fuscescens)가 있고

감성돔, 놀래기, 뿔복, 독가시치는 9월에만 채집되었다.

우점종은 103개체 (572.1 g)가 채집된 그물코쥐치로 전

개체수의 34%, 생체량의 39%를 차지하 고 다음으로

망상어가 우점하 다. 가시망둑, 망상어, 민베도라치, 두

줄베도라치는 본 조사기간 중 9월에 최우점하 다. 

10월에는 그물코쥐치가 203개체 채집되어 연중 최고

치를 나타내었고 9월에 비해 약 2배 증가하 으며 10월

에 채집된 전체 개체수의 80%, 생체량의 73%를 차지하

며 우점하 다. 문절망둑 (Acanthogobius flavimanus), 문

치가자미, 날돛양태, 풀해마가 처음 출현하 고 문절망

둑, 문치가자미, 날돛양태는 본 조사 중 10월에만 출현하

다. 

1월에는 실고기가 13개체 (75 g) 채집되어 우점하 다.

또한 바닥문절이 처음 출현하 고 본 조사기간 중에는

1월에만 채집되었다.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수온을 기

록한 2월에는 풀해마가 우점종이었고 다음은 실고기와

민베도라치로 같은 개체수가 채집되었다. 실고기, 풀해

마, 민베도라치는 본 조사기간 중 2월에 최우점하 다. 

3. 군집구조

월별 종다양도 지수 (H′)는 0.836~2.016으로 조사기

간 중 12월에 2.016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 고, 다음으

로는 11월로 1.995를 나타냈다. 출현한 종이 6종으로 가

장 적었던 5월에는 1.186, 개체수가 23개체로 가장 적었

던 4월에는 1.641을 각각 나타내었다 (Fig. 4). 10월에는

출현종이 10종이었으나 그물코쥐치 한 종에 의한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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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in the
eelgrass bed in Jisepo Bay from March 2005 to
Februa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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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우점이 전체 종다양도에 향을 주었기 때문에 가

장 낮은 0.836을 기록하 다. 

균등도 지수는 0.363~0.927로 3월에 가장 높은 값인

0.927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종다양도 지수가 가장

높았던 12월이 0.918을 나타내었고, 10월에 0.363으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우점도 지수는 0.151~0.645로 10월에 가장 높게 나

타났고 12월에 0.151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 종다양도

지수와는 상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어종간 집괴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피밭에 연중 출현

하는 정착성 어종 (permanent residents)과 일정한 계절

에 주로 나타나는 계절성 어종 (seasonal residents), 간

혹 출현하는 일시적 방문 어종 (casual species) 세 그룹

으로 구분되었다 (Fig. 5). 

고 찰

본 조사는 잘피밭 어류상 조사를 목적으로 거제시 일

운면 지세포만 잘피밭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매월 surf net을 사용하여 수행되었고, 34종이 채집

되었다. 국내의 다른 잘피밭 어류상 조사에 이용된 어구

및 채집 개체수와 비교해 보면, 충무 한실포 잘피밭에서

인력으로 push net을 예망하여 35종이 채집되었고 (허,

1986), 제주도 함덕 연안 잘피밭에서는 소형선박에서

beam trawl을 사용하여 58종이 채집되었으며 (고와 조,

1997), 광양만 잘피밭에서는 소형 trawl을 이용하여 57

종이 채집되었다 (허와 곽, 1997a). 인력으로 예망하여 채

집된 본 조사의 어종수는 어구에는 차이가 있으나 같은

방법인 인력을 이용한 충무 한실포 잘피밭 조사 결과와

유사하 다. 

본 조사해역 어류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6월을 기

점으로 어종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9월에는 채집된 어

류의 종수와 생체량 모두 최 를 기록하 고 특히, 여름

에는 다른 계절에는 보이지 않던 숭어 (Mugil cephalus),

미역치, 두줄베도라치가 채집되었다. 개체수는 5월부터

증가하여 9월에 절정에 달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계절에 따른 종수와 개체수 변화의 경향

은 남해안의 안골만 (이 등, 2000) 및 광양만 (허와 곽,

1997a) 결과와는 차이가 있고, 제주도 함덕 연안 잘피밭

조사 결과와는 유사하 다 (고와 조, 1997). 온 해역에서

연안 어류 군집에 가장 큰 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 수

온이라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며

(Middleton et al., 1984; 허와 곽, 1997a; 이 등, 2000), 본

조사해역과 제주도 함덕 잘피밭 (고와 조, 1997)의 연중

거제도 지세포만 잘피밭 어류 종조성 239

Fig. 4. Monthly variation in number of species (A), spec-
ies diversity index (B), Dominance (C), Eveness (D)
of fishes in the eelgrass bed in Jisepo Bay from
March 2005 to Februa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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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ndrogram showing classification of 17 samples,
in the eelgrass bed in Jisepo Bay from March 2005
to Februar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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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 범위가 각각 13.5~28.0�C와 12.2~24.5�C로 유사

하므로 두 조사해역의 종수 및 개체수 변화 경향이 유

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연중 수온 범위를 갖고 있는 두 해역인 거제

도 잘피밭에서 출현한 어류 군집과 제주도 잘피밭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점종은 거제도 잘피밭에서는 그

물코쥐치, 망상어, 실고기, 두줄베도라치 순이고, 그 중

그물코쥐치, 실고기, 두줄베도라치의 출현량이 8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고와 조 (1997)도 제주도

잘피밭에서 같은 시기에 이들 세 어종의 채집량이 증가

하는 것을 보고하 다. 이는 세 어종의 주요 먹이생물인

요각류 (Copepoda), 단각류 (Amphipoda) 등이 8월 이후

탈락 분해된 잘피량 증가와 함께 증가하 기 때문인 것으

로 세 어종은 적절한 먹이를 얻기 위해 이 시기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Kikuchi, 1966; , 1981). 한편 제주도

함덕 잘피밭에서는 실비늘치, 흰줄망둑 (Pterogobius

zonoleucus), 그물코쥐치, 실고기 순으로 우점하 고, 두

조사 해역의 우점종 중 그물코쥐치와 실고기 두 어종이

일치하 다. 거제도 잘피밭 조사에서 전체 개체수의

45%를 차지하 던 그물코쥐치는 제주도 연안 잘피밭에

서는 6%를 차지하 고 실고기는 본 조사해역에서 8%를

제주도 연안 잘피밭에서는 4.8%를 점유하 다 (고와 조,

1997). 그 밖에 거제도 잘피밭에서 많이 채집되었던 가

시망둑, 일곱동갈망둑, 점베도라치 등은 제주도에서는 거

의 채집되지 않았고, 제주도 잘피밭에서 많이 채집된 실

비늘치, 흰줄망둑, 쏠종개 (Plotosus lineatus) 등은 본 조

사해역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풀해마와 민베도

라치는 본 조사 해역과 제주도 잘피밭 (고와 조, 1997)에

서는 모두 채집되었고 다른 잘피밭 조사 (허와 곽, 1997a;

이 등, 2000; Baeck et al., 2005)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어종 들이다. 풀해마는 11월에 출현하여 2월까지 지속적

으로 채집된 어종으로서 3월 채집된 개체들이 난을 보

유하고 있었으며 실험실의 수조에서 산란하는 모습이

관찰되어 이 시기가 산란기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민베도라치는 제주도와 일본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조사에서 채집되었다 (김 등, 2005). 전체 출현

종의 2%를 차지한 민베도라치는 6, 9, 12월에 각각 1개

체씩 채집되었으며 2월에는 가장 많은 17개체가 채집되

었다. 출현 개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가 제주도 잘

피밭 결과와 유사하며 채집된 개체의 76%가 평균체장

20.9~31.3 mm로 치어에 속하는 크기이므로 수온 상승

과 함께 무성해지는 잘피밭을 주로 포식자를 피하기 위

한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풀해

마, 민베도라치 두 어종이 본 조사해역과 제주도에서 채

집된 원인으로는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쓰시마 난류

의 향을 받는 제주도 연안과 쓰시마 난류와 그 지류

가 제주도를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형성하는 제주난류가

함께 통과하는 거제도 연안의 물리적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Lie and Cho, 2002). 쓰시마 난

류는 아열 성 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어류의 분포에 연

중 가장 큰 향을 미치고 어류 자치어 회유를 위한 운

송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추와 김 (1998)은

쓰시마 난류의 세력이 강해져 난류의 주축이 연안으로

접근하는 8월에 거제도 남쪽 연안으로 표층 수온 28.2�

C의 쓰시마 난류가 접근하는 것과 동 해역에 형성된 표

층 수온 27�C의 등온선이 전라남도 거문도 해역과 연결

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 다. 본 조사에서 채집된 풀해마

가 쓰시마 난류와 제주 난류가 통과하는 거문도 잘피밭

조사 (unpublished data)와 본 조사해역 인근에 위치한

경상남도 통 해역의 유조 조사 (조, 2000)에서도 채집

된 것은 위의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출현어종 중 그물코쥐치, 망상어, 실고기, 두줄베도라치

의 4종은 전체개체수의 73.5%를 차지하 다. 이는 일부

어종이 군집의 부분을 차지하는 남해 광양만 잘피밭

어류군집 (실고기, 베도라치, 가시망둑, 주둥치 (Leiogna-

thus nuchalis), 볼락 (Sebastes inermis), 날개망둑 (Favo-

nigobius gymnauchen)이 전체 개체수의 69.9%) (허와

곽, 1997a), 그리고 제주도 함덕 잘피밭 어류군집 (실비늘

치, 흰줄망둑, 그물코쥐치, 실고기, 쏠종개가 전체 개체수

의 86.1%) (고와 조, 1997), 남해 안골만 잘피밭 어류군집

(주둥치, 베도라치, 실고기, 볼락, 그물코쥐치가 전체 개체

수의 64.8%) (이 등, 2000)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소수 어종이 어류군집을 우점하는 현상은

일부 우점종들이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 (수온, 수질, 염

분, 저질)에 잘 적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Wootton,

1998).

우점종들의 계절별 출현 양상을 보면, 실고기, 풀해마,

망상어가 1~3월, 복섬과 일곱동갈망둑이 4~5월, 그물

코쥐치가 6~12월로 주로 주년 출현 어종이 시기를 달

리하여 잘피밭을 우점하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특징적인 것은 조사기간 중 채집된 우점종

들의 평균체장이 실고기 132 mm, 풀해마 86 mm, 망상어

83 mm, 복섬 86 mm, 일곱동갈망둑 75 mm, 그물코쥐치

43 mm로 모두 유어 또는 미성어의 크기로 이들은 잘피

밭에 서식하는 동물플랑크톤과 저서생물과 같은 풍부한

먹이생물 (Stoner, 1979)을 섭식하기 위하여 시기를 달리

하여 잘피밭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망상어의 경

우 거제도 남부 연안의 삼중자망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아우점종으로 보고되어 (차, 1999)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 (1999)는 동 해역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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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어류 중에 쥐치, 쥐노래미, 문치가자미, 조피볼락이

우점하는 종이며 이들이 전체 출현 종의 60% 이상을 차

지한다고 보고 하 으므로 지세포 잘피밭에서 공통적으

로 채집된 상기 4어종의 분포범위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어류의 출현 양상을 보면, 실고기

과에 속하는 실고기는 주년 출현하는 종으로 주로 겨울

에 채집 개체수가 많았으며 풀해마도 11~2월에만 채집

되었고 2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채집되었다. 실고기는

고와 조 (1997) 그리고 이 등 (2000)의 잘피밭 조사에서

도 주년 출현종으로 보고되었다. 실고기과 어류의 체형

은 잘피에 잘 적응된 것으로 잘피에 의존도가 매우 높

기 때문에 잘피가 자라는 시기와 실고기가 많이 출현한

시기가 일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둑어과에 속하는 점

망둑 (Chasmichthys dolichognathus), 살망둑 (Gymnogo-

bius heptacanthus), 일곱동갈망둑은 조사기간 중 여름철

에만 채집되었다. 일반적으로 망둑어과 (Gobiidae) 어류

는 크기가 작고 수명이 짧고 번식력이 강하며 (Fonds,

1973), 온 해역에서는 여름에 성장을 위해 잘피밭과 같

은 연안의 수심이 얕은 곳에서 머물다가 겨울이 되면

내만의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저서성 어류의 중

요한 먹이원이 된다 (Arntz, 1973). 거제도 잘피밭에서도

상기 3 어종이 여름철에만 채집된 것으로 망둑어과 어

류가 잘피밭을 성육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력이 풍부한 잘피밭의 에너지를

상 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깊은 수심에 서식하는 저서

성 어류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므로 망둑어과

어류는 연안과 내만 생태계의 양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öller et

al., 1985). 

거제도 잘피밭에 한 수심별 조사, 스쿠버 다이빙 등

을 추가하여 서식 수심별 및 시기별 어류 출현량과 크

기 등을 조사하고 잘피 현존량 및 먹이생물 조사를 추

가하여 상관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적 요

경남 거제시 지세포만 잘피밭에서 어류의 종조성 및

계절변동을 조사하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

까지 인력을 이용하는 surf net으로 어류를 매월 간조

시 1회 채집하 다. 

조사기간 동안 어류는 총 7목 19과 34종, 1,110개체,

5,107.7 g이 채집되었다. 그물코쥐치, 망상어, 실고기, 두

줄베도라치 순으로 많이 채집되었고 이들은 전체 개체

수의 73.5%를 차지하 다. 그 다음은 가시망둑, 풀해마,

일곱동갈망둑, 점베도라치, 복섬, 조피볼락, 민베도라치로

전체 개체수의 20%를 차지하 다. 생체량의 경우, 그물

코쥐치, 망상어, 복섬, 조피볼락, 가시망둑, 두줄베도라치,

점베도라치, 실고기 순으로 많이 채집되었고 전체 채집

된 개체 생체량의 89.5%를 차지하 다. 

잘피밭 어류 군집은 수온에 따라 뚜렷한 계절 변화를

보여 6월을 기점으로 어종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9월

에는 채집된 종수와 생체량 모두 최 를 기록하 고 개

체수는 5월부터 증가하여 9월에 절정에 달한 후,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종다양도 지수는 12월에 가

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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