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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돌팍망둑 (Pseudoblennius percoides)은 둑중개과 (family

Cottidae)에 속하는 어종으로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포함

한 남해안과 일본 남부지역에 분포하며, 연안해역의 해조류

및 잘피가 생된 해역에 주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5). 둑중개과는 전 세계적으로 70속 320여종

이 보고되고 있으며 (Nelson, 2006), 우리나라에서는 21속

36종이 보고된 바 있다(Kim and Youn, 1992).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돌팍망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같은 속 (genus) 어

류인 가시망둑 (Pseudoblennius cottoides)에 한 연구로는

먹이습성, 난 발생 및 형태발달, 그리고 산란습성 및 초기생

활사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Huh and Kwak,

1998; Yoo et al., 2003). 그러나 돌팍망둑은 우리나라 및 인

근 일본 주변해역의 잘피밭에서 주로 서식하는 어종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어서(Kikuchi, 1966; Kimura et al., 1983;

Huh, 1986; Huh and Kwak, 1997a; Lee et al., 2000; Kwak et

al., 2006; Hwang, 2007), 이 어종에 한 생태학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 Yanagihama Beach 및

Shijiki Bay에서 서식하는 돌팍망둑은 주로 작은 크기의 넙

치를 섭식하거나 갑각류 및 작은 크기의 어류를 먹는다고

보고되어 있다(Matsumiya et al., 1980; Noichi et al., 1993). 

어류의 먹이습성 연구는 그 어류가 속해 있는 생태계의

먹이망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

구는 우리나라 남해안의 동 만 잘피밭에서 우점하는 돌팍

망둑의 주요 먹이생물의 종류, 성장 및 계절에 따른 먹이습

성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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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까지 동 만의 잘피밭 (Fig. 1)에서 매월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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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트롤을 이용하여 채집하 다. 동 만은 반폐쇄성만으로

잘피가 만 전체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이 비교

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해역으로 잘피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 다. 시료 채집에 사용된 어구의 크기는 길

이 5 m, 망폭 4 m 으며, 망목의 크기는 날개그물에서 1.9

cm, 끝자루로 갈수록 차츰 망목의 크기가 감소하여 끝자루

에서는 1 cm 다.

채집된 어류는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 으며, 실

험실에서 표준체장 (standard length: SL)을 기준으로 10 mm

간격으로 크기군(size class)을 나눈 뒤, 어체에서 위를 분리

하 다. 위 내용물은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먹이 종류별로

분리하고 동정하 다. 먹이생물은 가능한 종 (species)까지

분석하 으나, 종 동정이 어려운 개체는 과(family) 혹은 목

(order) 단위까지 분류하 다. 위내용물 중 출현하는 먹이생

물의 동정은 Kim (1973), Takeda (1982), Cha et al. (2001),

Yoon (2002), Kim et al. (2005) 등을 참조하 다. 먹이 생물

의 크기는 mm 단위까지 측정하 으며, 각 먹이 종류별로

80�C의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뒤, 전자식 저울을 이

용하여 건조중량을 측정하 다.

위내용물의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한 출현빈도수,

먹이생물의 개체수비, 그리고, 건조중량비로 나타내었다.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수 (Fi)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AiFi==mmm×100
N

여기서, N: 조사된 총 어류의 개체수

Ai: 위내용물 중 i 먹이생물이 발견된 어류의 개체

수이다.

섭식된 먹이생물의 상 중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

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 다.

IRI==(N++W)×F

여기서, N: 위내용물에서 발견된 총 먹이 개체수 중 해당

먹이생물이 차지하는 비율

W: 위 내용물 건조중량 중 해당 먹이생물이 차지하

는 비율

F: 해당 먹이생물의 출현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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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variation in size distributions of Pseudoblennius
percoides.

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the black solid area) in Dongdae
Bay, Korea.



돌팍망둑 (Pseudoblennius percoides)의 식성 47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Pseudoblennius percoides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dry weight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Prey ogranisms Occurrence (%) Number (%) Dry weight (%) IRI IRI (%)

Fishes 48.8 7.0 50.2 2,786.9 41.1
Ditrema temminckii 5.4 0.6 15.9
Pleuronectes sp. 7.5 1.1 10.3
Gymnogobius heptacanthus 13.3 2.0 9.2
Rudarius ercodes 5.0 0.6 5.2
Repomucenus sp. 5.0 0.7 2.6
Pseudoblennius cottoides 5.0 0.7 2.3
Gymnogobius sp. 4.6 0.7 1.8
Unidentified species 5.4 0.6 2.9

Crustacea
Macrura 42.5 15.8 25.3 1,748.8 25.8

Heptacarpus pandaloides 22.9 6.5 18.8
Acetes japonicus 3.3 1.0 1.5
Alpheus sp. 2.5 0.6 1.4
Heptacarpus geniculatus 2.1 0.5 1.3
Latreutes acicularis 2.1 0.7 0.6
Heptacarpus sp. 2.5 0.7 0.4
Crangon sp. 2.9 1.5 0.4
Crangon affinis 2.5 1.4 0.4
Palaemon sp. 2.9 1.4 0.3
Unidentified species 1.3 1.5 0.3

Mysidacea 25.0 22.2 7.6 746.1 11.0
Siriella thompsoni 7.9 9.2 3.5
Siriella sp. 5.8 5.5 1.5
Acanthomysis sagamiensis 6.3 2.4 1.1
Siriella longipes 6.3 1.3 1.1
Unidentified species 5.0 3.9 0.4

Amphipoda
Gammaridea 32.5 34.8 7.2 1,365.0 20.2

Amphithoe lacertosa 5.4 2.4 1.7
Jassa falcata 14.2 10.1 1.6
Amphithoe sp. 2.1 2.9 1.2
Corophium crassiocorne 2.5 2.9 1.1
Ericthonius pugnax 2.5 2.8 1.1
Hyperia galba 2.5 2.9 0.1
Paradexamine barnardi 3.3 2.9 0.1
Photis longicaudata 2.1 2.9 0.1
Pontogeneia rostrata 2.9 3.0 0.1
Unidentified species 5.0 2.0 0.1

Caprellidea 8.8 2.2 0.6 24.6 0.4
Caprella sp. 7.5 1.8 0.3
Caprella simia 1.3 0.2 0.2
Caprella danilevskii 2.5 0.2 ++

Copepoda 5.0 3.4 5.6 45.0 0.7
Isopoda 2.5 4.2 1.0 13.0 0.2

Cymodoce japonica 1.3 2.1 0.8
Unidentified species 1.3 2.1 0.2

Brachyura 1.3 0.2 0.4 0.7 ++

Hemigrapsus penicillatus 1.3 0.2 0.4
Tanaidacea 6.3 1.1 0.1 7.5 0.1

Anatanais normani 5.0 1.5 ++

Unidentified species 1.3 1.1 ++

Cumacea 1.3 3.9 0.1 5.0 0.1
Polychaeta 6.3 1.1 0.5 10.0 0.1
Molluscs

Cephalopoda 5.0 0.7 0.7 7.2 0.1
Loligo sp. 5.0 0.7 0.7

Gastropoda 1.3 1.2 0.1 1.6 ++

Nematoda 1.3 1.0 0.1 1.4 ++

Seagrass 6.3 1.1 0.5 10.0 0.1

Total 100.0 100.0 6,772.8 100.0

+: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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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graphs of stomach contents of Pseudoblennius perc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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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breadth index는 Levins standardized index (Krebs,

1989)를 이용하여 구하 다.

1 1
Bi==mm×1(mmmmmm-1)n ∑

j
Pij

2

여기서, Bi: 포식자 i에 한 Levins standardized index

Pij: 먹이생물 j의 포식자 i에서의 비율

n: 먹이생물 종류의 갯수

이 지수의 범위는 0~1까지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

한 먹이생물을 섭식하 다(Gibson and Ezzi, 1987; Krebs,

1989).

결과 및 고찰

조사기간 동안 돌팍망둑은 2005년 2월부터 9월까지 출

현하 으며, 체장분포는 1.1~11.3 m 범위를 나타내었다

(Fig. 2). 2월에는 체장 3.1~4.0 cm 크기의 개체들이 채집되

기 시작하 으며, 3월에는 체장 1.1~7.0 cm 범위의 개체들

이 채집되어 넓은 범위를 나타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9월에는 체장 10.1~11.8 cm

범위의 개체가 채집되었다.

1. 위내용물 조성

위내용물 분석에 사용된 돌팍망둑은 총 136개체 으며,

위 속에 먹이가 전혀 없었던 돌팍망둑은 4개체로 공복율은

3.1%에 불과하 다. 위내용물 속에서 먹이생물이 발견된

132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돌팍망둑의 주 먹이생

물은 어류 (Fishes) 및 갑각류 (Crustacea)에 속하는 새우류

(Macrura) 다 (Table 1, Fig. 3). 어류는 총 먹이생물 개체수

의 7.0% 차지하 고, 48.8%의 출현빈도수를 보 으며, 위내

용물 건조중량의 50.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상 중

요성지수비는 41.1%를 보 다. 가장 많이 섭식된 어종은 망

상어 (Ditrema temminckii), 넙치류 (Pleuronectes sp.), 살망둑

(Gymnogobius heptacanthus), 그리고 그물코쥐치 (Rudarius

ercodes) 순으로 나타났다.

새우류는 총 먹이생물 개체수의 15.8%와 42.5%의 출현

빈도수를 보 으며, 위내용물 건조중량의 25.3%의 높은 비

율을 차지하 다. 상 중요성지수비는 25.8%를 보 다. 가

장 많이 섭식된 종은 긴좁은뿔꼬마새우 (Heptacarpus pan-

daloides) 으며, 그 외 젓새우 (Acetes japonicus), 딱총새우

류(Alpeus sp.) 등이 섭식되었다.

그 다음으로 곤쟁이류 (Mysidacea), 단각류 (Amphipoda)

및 요각류 (Copepoda) 순으로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곤쟁이류는 25.0%의 출현빈도, 22.2%의 개체수비, 7.6%의

건조중량비를 보 으며, 상 중요성 지수비는 11.0%를 나

타내었다. 가장 많이 섭식된 종은 Siriella thompsoni, Siriella

sp. 다. 단각류는 주로 옆새우류 (Gammaridea)가 차지하

는데, 32.5%의 출현빈도, 34.8%의 개체수비, 7.2%의 건조중

량비를 보 으며, 상 중요성 지수비는 20.2%를 나타내었

다. 특히 Ampithoe lacertosa, Jassa falcata 등의 옆새우류가

주로 섭식되었다. 한편 요각류는 총 먹이생물 개체수의

3.4%와 5.0%의 출현빈도수를 보 으며, 위내용물 건조중량

의 5.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상 중요성지수비는

0.7%를 나타내었다. 

그 외 5% 이상의 출현빈도수를 보인 종류는 두족류

(Cephalopoda), 갯지 이류 (Polychaeta), 해초류 (Seagrass),

그리고 주걱벌레붙이류 (Tanaidacea)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

들 먹이생물의 총 먹이생물 개체수비와 건조중량비가 차지

하는 비율은 아주 작았다. 

따라서 돌팍망둑은 잘피밭에서 서식하는 어류, 새우류, 곤

쟁이류 및 단각류 등을 주로 섭식하는 육식성 어종임을 알

수 있다. 

2. 성장에 따른 먹이조성의 변화

체장이 가장 작은 1.1~2.0 cm 크기군에서는 요각류의 비

율 (90.9%)이 부분을 차지하 으나, 체장이 증가하면서

2.1~3.0 cm 크기군에서는 요각류의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

한 반면, 단각류의 점유율이 약 99%까지 급격하게 증가하

며 극우점 하 다 (Fig. 4). 지금까지 보고된 잘피밭에서 서

식하는 어류 중 베도라치(Pholis nebulosa), 실고기(Syngna-

thus schlegeli), 쥐치 (Stephanolepis cirrhifer)와 그물코쥐치

(Rudarius ercodes)도 아주 어린시기에는 요각류를 주로 섭

식하 으나,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곧바로 단각류로 먹이생

물의 전환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Huh and Kwak, 1997a,

b; Kwak et al., 2003; Kwak and Huh, 2004). 특히 잘피와 같

은 해초지에서는 해초 잎이나 줄기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많은 종류의 단각류(옆새우류 및 카프렐라류) 등이 많이 서

식하고 있어서 어류들이 다른 해역보다 단각류를 많이 먹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dgar and Shaw, 1995; Hemminga

and Duarte, 2000; Kwak and Huh, 2003a, b; Kwak et al.,

2004, 2005; Klumpp and Kwak, 2005). 부분의 어류들은

치어기에는 해양 환경 중에 많은 양이 분포해 있는 요각류

를 주로 섭식하다가 성장함에 따라 큰 크기의 다른 먹이생

물로 전환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Kikuchi

and Yamashita, 1992; Politoum and Papaconstantinou, 1994;

Baeck and Huh, 2003a, b; Moriniere et al., 2003; Soh and

Kwak, 2005). 

그러나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단각류의 점유율 역시 급

격하게 감소하 으나, 체장 4.1 cm 이상의 크기군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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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점유율이 증가하 고, 체장이 큰 10.1 cm 이상의 개체

에서는 어류 및 새우류의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여 11.0 cm

이상의 크기군에서는 이들이 전체 점유율의 약 90% 정도

를 차지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국외의 다른 해역에서 보

고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본 Shijiki Bay에서 서식하는

돌팍망둑은 갑각류를 주로 먹다가,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를 주로 먹었으며, 일본 Yanagihama Beach에서 서식하

는 돌팍망둑은 조사해역에서 서식하는 작은 크기의 넙치의

치어들을 주로 먹는다고 보고하여 (Kimura et al., 1983;

Noichi et al., 1993), 조사해역에 관계없이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를 주로 먹은 어식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광양만 잘피밭에서 우점하 던 같은 속

에 속하는 가시망둑의 경우도 아주 어린시기에는 단각류를

주로 섭식하 으나,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새우류 및 어류

등을 주요 먹이생물로 섭식하고 있어서 본 조사해역에서

서식하는 돌팍망둑의 먹이습성과 아주 유사하 다. 

이와 같이 비교적 체장이 작은 개체들이 비교적 큰 크기

의 새우류 및 어류를 쉽게 섭식할 수 있었던 것은 몸 체장

에 비하여 아주 큰 입 (Fig. 5)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동 만 잘피밭에서 돌팍망둑과 함께 우점하고 있

는 실고기, 베도라치, 그리고 돌팍망둑과 같은 속인 가시망

둑 (Pseudoblennius cottoides)의 체장 증가에 따른 입 크기

의 변화에 비하여 돌팍망둑의 입 크기 증가율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같은 속이지만 체폭이 더 넓은 어류인 가자미

류와 망상어 같은 어류를 가시망둑보다 더 쉽게 섭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Pseudoblennius 속에 속하

는 어종들은 다른 어종들과 비교하여 민첩한 행동양식과 잘

발달된 양턱 및 치열을 소유한 결과라고 판단된다(Noichi et

al., 1993; Huh and Kwak, 1998).

돌팍망둑은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먹이생물의 크기가 증

가하 다(Fig. 6). 체장이 작은 3.0 cm 이하의 개체들은 먹이

생물의 크기가 평균 1 mm 이하 으나, 체장이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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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점진적으로 섭식하는 먹이생물의 크기가 증가하 다. 특

징적인 것은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섭식하는 먹이생물의

크기의 범위 폭이 증가하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작은 크

기의 단각류부터 새우류, 그리고 큰 크기의 어류까지 다양

한 크기의 먹이생물을 섭식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돌팍망둑은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dietary breadth는

0.03~0.33의 범위를 나타내어 모든 체장에서 체적으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7). 체장에 따른 dietary

breadth의 변화는 체장이 가장 작은 1.1~2.0 cm 범위에서

는 0.11의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체장이 증가하면서 체장

4.0 cm까지는 단각류, 곤갱이류 및 요각류 등을 다양하게

섭식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체장 4.1

cm 이상부터는 다른 먹이생물보다 새우류 및 어류만의 점

유율이 증가하면서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3.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돌팍망둑은 계절에 관계없이 어류를 주로 섭식하 으나,

위내용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계절별 변화가 있었다 (Fig.

8). 돌팍망둑이 처음 출현하 던 2월에는 단각류와 곤쟁이

류, 요각류가 주 먹이생물이었으나, 계절이 변함에 따라 어

류와 새우류의 비율이 증가하 다. 새우류와 비교하여 어류

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4월과 5월에는 어류의 점

유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여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6월에 접어들면서 어류의 점유율이

서서히 감소한 반면, 새우류의 점유율은 증가하여, 9월에는

어류와 새우류만을 주로 섭식하는 양상이었다. 

돌팍망둑이 주로 섭식하 던 먹이생물의 잘피밭 환경에

서 보인 출현량 변동을 살펴보면, 어류는 3월부터 출현량이

증가하여 5월과 6월에 최 치를 보인 후,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새우류는 겨울철과 3월에 최 치를 보 으나,

봄철에도 꾸준히 잘피밭 환경에서 출현하 고, 여름철 이후

부터는 출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한편 작은

크기의 단각류, 곤쟁이류 및 요각류 등은 여름에 최 출현

량을 보인 후 가을부터는 출현량이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또한 돌팍망둑이 주로 섭식하 던 먹이생물인 새우류의 출

현량은 소형 갑각류인 단각류 및 요각류 등에 비하여 아주

적었으며 더우기 어류는 새우류의 출현량보다 훨씬 더 적었

다. 한편 계절에 따른 dietary breadth의 변화는 0.04~0.26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Fig. 9). Dietary breadth는 2월과 3월

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4월부터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여 9월과 10월에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돌팍망둑의 먹이조성 변화는 잘피밭

에서 출현하는 환경 먹이생물의 출현량의 변동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류는 다른 환경 먹이

생물에 비해 잘피밭 환경에서 출현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섭식되는 먹이생물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돌팍망둑이 자기가 선호하는 먹

이생물인 어류 및 새우류의 출현량과는 관계없이 섭식하는

어종임을 뜻한다. 즉 돌팍망둑은 새우류 및 어류가 조사해

역에서 출현량은 적지만 크기가 크고 상 적으로 칼로리의

양이 높아서 일단 섭식하게 되면 최적섭식이론 (Optimal

foraging theory)에 의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광양만 잘피밭에서 서식하는 가시망둑 (Huh

and Kwak, 1998)의 경우도 계절에 상관없이 어류만을 선호

하는 어종으로 나타나, Pseudoblennius 속에 속하는 어종들

은 어류를 주로 섭식하는 강한 어식성 어종임을 알 수 있

었다. 

요 약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동 만의 잘피밭에서

0

20

40

60

80

100

Month (2005)

.

Pe
rc

en
ta

ge
 o

f 
st

om
ac

h 
co

nt
en

ts
(b

y 
dr

y 
w

ei
gh

t)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Fishes Macrura Mysidacea
Amphipoda Copepoda Others

Fig. 8. Monthly changes in feeding habits of Pseudoblennius per-
coides.

0.0

0.1

0.2

0.3

D
ie

ta
ry

 b
re

ad
th

 in
de

x

Month (2005)

Fig. 9. Monthly variations of dietary breadth index of Pseudoblennius
percoides.



52 허성회∙곽석남∙김하원

채집된 돌팍망둑의 식성을 조사하 다. 돌팍망둑의 주요 먹

이는 어류 및 새우류 으며, 그 외, 곤쟁이류, 단각류 (옆새

우류 및 카프렐라류), 요각류, 두족류, 갯지 이류 및 게류

등이 소량 섭식되었다. 돌팍망둑은 초기에는 요각류와 단각

류를 많이 섭식하 으나, 성장함에 따라 어류와 새우류의

섭식율이 점차 증가하 다. 돌팍망둑은 계절에 관계없이 새

우류 및 어류를 주로 섭식하 다. 체장별 및 계절별 dietary

breadth는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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