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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간 는 인접한 육상으로부터 유기물이 공급되며, 간조

때에 조간 생물의 생산이 소비되지 않고 보존될 뿐만 아

니라, 포식자가 적은 생태적 유리함 때문에 일부 어류는 조

간 를 성육장으로 이용하여 높은 생물량을 유지한다 (최,

2010). 또한 암반조간 에 서식하는 생물은 물리적, 생물학

적 요인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되기도 한다. 조수웅덩이

에 사는 생물은 노출시간 동안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조수웅

덩이를 은신처로 이용한다 (Metaxas and Scheibling, 1993).

암반조간 조수웅덩이의 어류는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Resident fish (주거종)와 Transient fish (일시주거종), 그리고

Occasional visitors (기회방문종)으로 구분 된다 (Gibson and

Yoshiyama, 1999; Barreiros et al., 2004).

조수웅덩이의 해수면으로부터 수직위치는 어류의 종 구

성과 풍부도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일반적으로 암반 조간 에서는 조간 상부에 형성된 웅

덩이에는 주거종이 우점하는데 비해 하부에 형성된 웅덩이

일수록 기회방문종 비율이 더 높다(Gibson and Yoshiyama,

1999).

지금까지 본 조사 해역의 어류상에 한 연구는 서해 태

안연안의 어류상(임과 최, 2000; 황과 이, 2011)과 태안해안

국립공원 조간 의 어류상과 천해역 어류상(최와 장, 2007;

노 등, 2009) 등 조간 부터 조하 연안에 이르기까지 연

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암반조간 와 모래조간 가 고르

게 잘 발달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서 암반조간 조수웅

덩이의 고도에 따른 어류분포에 해서 연구된 바는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항항의 암반조간 에 형성된

조수웅덩이로부터 어류를 채집하여, 조수웅덩이에서 채집되

는 어류의 고도에 따른 수직분포와 이 해역의 조간 에 출

현하는 어류의 분포특성에 하여 논의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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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을 실시하 으며(Fig. 1), 조수웅덩이 고도가 어류 분포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조선과 간조선 사이를

고도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하 다. 상부, 중부, 하부의 각

그룹별로 3개 지점씩 모두 9지점의 조수웅덩이를 조사하

다(Table 1). 또한 Gibson and Yoshiyama (1999)과 Barreiros

et al. (2004)의 방법에 따라서 12회 채집중 1~4회는 기회

방문종으로, 5~8회는 일시적주거종으로, 9~12회는 주거종

으로 구분하 다. 

채집은 소형양수기 (SEM-25L)로 물을 품어낸 후 뜰망 (1

×1 mm)을 이용하 고,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10% 포르

말린 액에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김 등 (2005),

Masuda et al. (1998), Nakabo (2002)와 Kim (2011)을 이용하

여 동정하 다. 분류체계 및 학명은 김 등 (2005)을 따랐다.

종다양성지수는 Shannon의 종다양성지수 (H′) (Shannon and

Weaver, 1949)를 이용하 다.

결 과

1. 조사지역의 환경

본 조사지역의 북쪽은 모항항과 방파제가 위치해 있고 안

쪽은 굽은 초승달 모양의 만을 이룬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져 바위와 자갈을 선호하는 어종들이

주로 서식하고, 조하 에는 지충이 (Sargassum thunbergii),

모자반 (Sargassum fulvellum), 톳 (Hizikia fusiformis), 갈파래

류(Ulva sp.) 등의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연중 가장 높은 염분은 8월로 31.2 psu 고, 1월이 18.9

psu로 가장 낮았다. 수온은 7월이 20.9�C로 가장 높았으며,

2월이 3.9�C로 가장 낮았다.

2. 모항항 조수웅덩이의 종조성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조수웅덩이의 어류는 총 3목 8과

14속 16종이었다(Table 2). 이 가운데 망둑어과 어류인 점망

둑 (Chaenogobius annularis)이 225개체 (34.6%)로 가장 많

았고, 그물베도라치(Dictyosoma burgeri)가 143개체(22.0%),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45개체 (6.9%), 두줄망둑 (Tri-

dentiger trigonocephalus) 44개체(6.8%)순이었다. 또한 본 연

구해역인 태안군 소원면 모항에서 처음 채집되어 신종으로

보고된 바 있는 고려실횟 (Porocottus leptosomus)와 한국

고유종인 우베도라치 (Zoarchias uchidai)가 본 조사 기간에

도 채집되었다(Muto et al., 2002). 채집된 어류 중 생체량이

가장 많은 종은 그물베도라치(49.3%) 고, 다음은 점베도라

치 (Pholis crassispina) (13.0%), 점망둑 (9.2%)순이었다 (Fig.

2). 모두 12회의 조사 가운데 9~12회 채집된 어종은 조피

볼락을 비롯하여 그물베도라치, 세줄베도라치, 점망둑이었다.

5~8회 채집된 어종은 쥐노래미, 고려실횟 , 점베도라치, 별

망둑 (Chasmichthys gulosus), 미끈망둑 (Luciogobius guttatus),

두줄망둑이었고, 4회 미만 채집된 어종은 가숭어(Mugil hae-

matochelius), 황해볼락 (Sebastes koreanus), 무늬횟 (Furci-

na osimae), 두줄비늘횟 (Icelinus japonicus), 우베도라치

(Zoarchias uchidai), 앞동갈베도라치 (Omobranchus elegans)

다. 가숭어를 제외한 어종들 가운데 앞동갈베도라치를 비

롯하여 일부 종은 주거종 또는 일시주거종임에도 낮은 서

식 도로 인해 포획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기회방문종으로

분류된 어종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피볼락과

쥐노래미는 부분 전장 10 cm 미만의 어린 개체들로서 조

사해역 조간 의 하부에 형성된 조수웅덩이는 이들 어종의

성육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위별 어류상

조간 하부에서 출현한 어류는 3목 8과 13속 15종이었

으며,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이 17.5%, 두줄망둑 (Tri-

dentiger trigonocephalus)이 16.1%, 그물베도라치 (Dictyoso-

ma burgeri)는 15.4% 순이었다 (Table 3). 조간 하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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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at Mohang in Taean penin-
sula, Korea.

Table 1. Physical features of intertidal rock pools sampled

Group Pool Area (m2) Volume (m3) Altitude (m)

St. 1 3.0 0.4 3.5
Upper-intertidal zone St. 2 5.44 0.72 3.5

St. 3 2.48 0.24 3.5

St. 4 15.5 1.39 1.5
Mid-intertidal zone St. 5 3.36 0.16 1.5

St. 6 6.88 0.68 1.5

St. 7 4.59 0.41 1.0
Lower-intertidal zone St. 8 12.6 1.48 1.0

St. 9 3.22 0.32 1.0

Taean-gun

Mohang

Sowon-myeon

36�48′

36�46′

800 m

N

126�06′ 126�09′ 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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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나머지 두 지역에 비해서 숭어과(Mugilidae)를 비롯하

여 양볼락과(Scorpaenidae), 쥐노래미과(Hexagrammidae), 둑

중개과(Cottidae)의 출현량이 많았으며, 특히 둑중개과의 무

늬횟 (Furcina osimae)와 두줄비늘횟 (Icelinus japonicus)

는 조간 하부에서만 채집되었다. 12회 조사 중 월별 출현

빈도에 따른 서식 형태에서 주거종으로 구분된 어종은 그물

베도라치와 세줄베도라치(Ernogrammus hexagrammus) 고,

일시주거종은 조피볼락과 점베도라치 (Pholis crassispina)

으며, 나머지 어종은 기회방문종으로 구분되었다 (Table 3).

조간 중부에서 출현한 어류는 총 3목 7과 11속 13종이었

으며, 그물베도라치가 31.3%로 우점하 고, 점망둑(Chaeno-

gobius annularis)이 24.4%로 아우점하 다. 주거종은 그물

베도라치와 점망둑이었고, 일시주거종은 조피볼락과 세줄베

도라치, 그리고 별망둑이었으며, 나머지 어종은 기회방문종

으로 구분되었다. 조간 중부에서는 그물베도라치의 우점

현상이 뚜렷하 다 (Table 4). 조간 상부에서 출현한 어류

는 3목 7과 9속 10종이었으며, 우점종 및 아우점종은 점망

둑(70.1%)과 그물베도라치(13.7%) 다. 주거종은 그물베도

라치와 점망둑이었고, 일시주거종은 없었으며, 나머지는 모

두 기회방문종이었다(Table 5). 그물베도라치는 조간 하부

와 중부, 그리고 상부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주거종으로 구분

되었다. 

주거종의 개체수는 전체 개체수의 58.8%로 일시주거종

(14.2%)과 기회방문종 (26.3%)보다 높았고, 생체량 또한 주

거종이 61.4%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주거종이 14.2%, 기회

방문종이 24.4% 다.

종다양성지수는 조간 하부에서 2.31로 중부나 상부 지

역에 비해 높았으며 6월에 0.63으로 낮았고, 4월, 7월, 8월,

10월, 11월에 1.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간 중부에서

는 2.03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11월에 0.54로 가장 낮

았고, 5월과 8월에 1.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간 상

부에서는 1.11로 종다양성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월

에 0으로 가장 낮았고, 4월, 5월, 8월에 1.0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간 상부에서는 점망둑의 출현율이 70%

이상으로 높았으며, 적은 종수가 출현한 반면 중부나 하부

에서는 우점종의 출현율이 상 적으로 낮고, 많은 종수가

출현하 다. 이것은 높은 위치에 형성된 웅덩이일수록 특정

주거종이 우점하는 반면, 낮은 곳에 위치한 웅덩이일수록

더 많은 기회방문종들이 서식한다는 Gibson and Yoshiyama

(1999)의 결과와 일치했다. 

고 찰

본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는 3목 8과 14속 16종이었

다. 태안연안에서 조사된 과거 자료 중 본 조사지점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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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는 임과 최(2002)와 최와 장(2007)의 연구 결과이

다. 서해 태안 연안의 어류상(임과 최, 2000)에서 보고된 14

목 40과 63속 73종 가운데 본 조사해역과 동일 장소인 모

항항에서만 채집된 어류는 모두 13종이었다. 임과 최(2000)

의 결과에 비하여 새로 채집된 종은 황해볼락(Sebastes kor-

eanus), 무늬횟 (Furcina osimae), 두줄비늘횟 (Icelinus

japonicus), 세줄베도라치 (Ernogrammus hexagrammus), 우

베도라치(Zoarchias uchidai), 점베도라치(Pholis crassispina)

고, 본 연구에서 채집되지 않은 종은 날개망둑(Favonigo-

bius gymnauchen), 다섯동갈망둑 (Pterogobius zacalles), 복섬

(Takifugu niphobles)이었다. 본 연구에서 채집되지 않은 날

개망둑과 다섯동갈망둑, 그리고 복섬은 본 조사해역과 동일

할지라도 조수웅덩이가 아닌 조하 에서 채집된 어종들이

었다. 또한 최와 장(2007)에 의해 이 해역에서 보고된 바 있

는 8목 15과 25속 27종은 조사 정점이 모항항을 포함하여

안면도에서 학암포에 이르는 주변의 12개 정점을 조사한 결

과 으며, 모항항에서만 채집된 어종은 6종에 불과했다. 임

과 최 (2000)의 연구와 최와 장 (2007)의 연구 결과에서 점

망둑 (Chanenogobius annularis)이 우점종으로 나타난 점은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 다. 

Griffiths (2003)의 연구 결과에서는 주거종의 개체수가 일

시주거종이나 기회방문종보다 매우 높았으며, 우점하는 한

종의 개체수가 전체 어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 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주거종의 개체수가 일시주거종이나 기회

방문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조간 중부에서 그물베도라

치의 출현율이 31.3%, 조간 상부에서는 점망둑이 전체 출

현 개체수의 70.1%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서 주거종에 해당

하는 우점종의 출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Griffiths (2003)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저조선에 위치한 조간 하부

에서는 다른 group에 비하여 더 많은 종이 채집 되었는데,

특히 둑중개과의 무늬횟 (Furcina osimae)와 두줄비늘횟

(Icelinus japonicus)는 조간 하부에서만 채집되었다

(Table 3). 이것은 고도가 낮은 조수웅덩이가 다른 고도의

조수웅덩이에 비하여 적은 시간동안 기 중에 노출이 되

며, 기회방문종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점망둑 등 망둑어과 어류에 비해 무늬횟

등의 둑중개과 어류는 해수면에 가까운 저조선 부근의 웅

덩이를 주요 서식처로 이용하여 기회방문종으로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최와 장(2007)에 따르면, 2002년 본 조사지역인 모항에서

채집되어 신종으로 보고된 둑중개과의 고려실횟 (Poroco-

ttus leptosomus)는 2004년 10월에 서식이 확인된 이후, 2007

년까지 채집되지 않았던 종이다. 이것은 방조제 축조로 해

수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유물이 축적되어

고려실횟 의 서식환경이 일시적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고려실횟 는 1월, 2월, 3월,

4월, 5월과 8월에 채집되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항항

의 방조제 축조로 인한 향이 감소하고, 어류의 서식환경

이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정점 중 가장 큰 면적은 St. 4와 St. 8 으나 (Table

1), 가장 많은 종이 채집된 정점은 St. 1과 St. 6이었고, 채집

된 어류의 생체량이 가장 높았던 정점은 St. 4와 St. 9 다.

따라서 암반조간 의 조수웅덩이의 면적과 깊이는 어류의

종수와 생체량에 큰 연관성이 없었으며, 저조선에 가까운

조하 하부에서 가장 많은 종이 출현해 저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른 물리적 요인들보다 어류분포에 더 많은 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태안반도 모항항의 암반조간 조수웅덩이에서 2010년 1

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어류를 채집하여 고도에 따른 종조

성분포를 분석하 다. 조사 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는 3목 8

과 14속 16종이었으며, 이 가운데 망둑어과의 점망둑 (Cha-

enogobius annularis)이 34.6%로 우점하 고, 아우점종으로

는 그물베도라치(Chaenogobius annularis)가 22.0%, 조피볼

락 (Chaenogobius annularis)이 6.9%, 두줄망둑 (Chaenogo-

bius annularis)이 6.8%순이었다. 그물베도라치는 고도에 관

계없이 주거종으로 출현하 으며, 점망둑은 상부조간 에서

가장 우점하 고, 모든 조사 시기에 채집되었다. 주거종의

개체수는 일시주거종과 기회방문종보다 높았으며, 생체량은

주거종이 61.4%로 가장 높았으며, 일시주거종이 14.2%, 기

회방문종이 24.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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