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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mposition and seasonal variation of aquatic organism in the marine ranchig ground of Taean,

Korea were investigated using shrimp beam trawl from January to December 2010. A total of 99 species,

5,355,816ind./km2 and 84,697㎏/km2 of aquatic organism were collected. Among them, fish include 9 orders

33 families 54 species, crustaceans include 2 orders 15 families 30 species, cephalopods consist of 3 orders 4

families 5 species, gastropods include 2 orders 3 families 4 species, echinoidea sp. include 1 order 2 families

2 species, bivalves were composed of 2 orders 2 families 2 species, and holothuroids include 1 family 1

order. According to the dominants by month, Palaemon gravieri was dominant in January, Cynoglossus

joyneri was dominant in February, March, and June, and Hexagrammos otakii was dominant, in July. And

Oratosquilla oratoria was dominant echinoidea sp. was dominant in April, May, and August and in

September, October, November, and December. Cluster analysis based on species composition of the 38

most common species showed that the species were separated into 5 different groups. Group A was

composed of species which were abundant in spring and summer, group B was composed of year-round

residents, and group C was composed of species which were abundant in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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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60년대 이후 황해 연안 역에는 한국과 중국

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많은 인구와 산업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산업폐기물 및 오염물질

의 발생량과 발생증가율이 매우 높아져 생산 잠

재력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연안의 생산 잠재력을 회복하고 생물자원

의 지속가능한 높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유지,

이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적용되어 왔

으며, 자원조성 및 유지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어

장관리를 위한 방안 중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생

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대단위의 첨단기술을 도

입한 방법이 대규모 바다목장의 조성이다. 1998

년 9개년 계획으로 통영해역에서 먼저 실시되었

고, 현재 전남, 동, 서, 제주해역의 5개 지역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자원조성을 위하여 조피볼락,

볼락, 감성돔, 참돔, 노래미, 넙치, 전복, 개조개

등의 대상종을 매년 방류하고 있다. 그 중 본 연

구의 대상지역인 태안 바다목장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를 투입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

읍 일대 2,500ha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조성 및

갯벌생태 체험형 바다목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해안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태안지

역에 바다목장 기반조성, 바다목장 조성, 사후

관리 및 효과조사의 총 3단계로 추진하였다

(NFRDI, 2009). 

지금까지 서해를 중심으로 한 어류군집에 관

한 연구는 고군산군도 연안의 어류상 (Kim and

Lee, 1993), 태안 연안의 어류상 (Choi and Jang,

2007), 한국 서해 어류상의 재검토 (Lee, 2004),

오터트롤에 채집된 황해 동부해역 어류의 종조

성 및 자원밀도 (Im, 2007), 천수만 어류의 종조

성 변화 (Lee, 1996), 아산만 천해역 수심에 따른

어류 종조성의 계절변동 (Hwang and Lee, 1999)

등이 있고, 바다목장의 군집 대한 연구는 울진

(Yoon et al., 2011), 제주 (Oh et al., 2010), 사천

(Kim et al., 2010) 등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바다

목장이 조성되고 있는 태안 주변해역의 수산생

물 자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조사는 태안 바다목장해역에서 출현하는

수산생물의 자원생물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새

우조망에 어획되는 수산생물을 정량적으로 조

사하여 월별 어종별 자원밀도를 구하였고, 종조

성 및 종다양도지수를 구하여 군집구조를 분석

함으로써 태안 바다목장에 서식하는 수산생물

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태안 바다목장 지역에서 2010년 1

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씩 조사하였고, 사용된

선박은 FRP 6.67톤이며 시험어구는 새우조망이

었다. 새우조망 그물의 총 길이는 25m, 빔 길이는

6m로써 그물코 크기는 날개그물 40mm, 몸통그

물 35mm, 끝자루그물 30mm이었다 (Fig. 1). 수온

및 염분은 YSI (YSI사, 650MDS)를 이용하여 5개

정점의 저층수온 및 염분을 각 1회씩 측정하였으

며 평균으로 계산하여 월별 수온 및 염분으로 사

용하였다. 어획조사는 어구 예망이 가능한 태안

바다목장 해역내 5개 정점 (Fig. 2)에서 실시하였

다. 예망시간은 30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저층

상태 및 주변 어구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정점에 따

라 15∼30분간 예망하였다. 채집된 어획물의 종

동정 및 검색은 Kim et al. (2005)을 참고로 하였

고, 분류체계 및 학명은 Kim et al. (2005)에 따라

정리하였다. 어획조사를 통하여 자원밀도를 추

정하기 위하여 소해면적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예망거리는 예망시간 및 평균 예망속도로부

터 계산하였다. 계산된 소해면적과 개체수, 생체

량을 다음과 같은 식에 적용하여 자원밀도를 계

산하였다. 계산 시 어획효율은 0.5로 적용하였다.

소해면적〓어구망폭 (6m)×예망거리

자원밀도〓개체수 (생체량) / (소해면적×0.5) 

군집구조의 분석은 월별로 출현종수, 개체수,

생체량에 대하여 양적변동을 비교하였다. 군집

의 특성을 설명하는 생태지수는 종다양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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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net and schematic diagram for the shrimp beam trawl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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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non and Weaver, 1949)를 사용하였으며 다

음과 같다.

ni ni
H́ 〓－

s

∑
i〓1

[
___

ln (
___

)]
N N

여기서, S는 전체 어획 종수, N은 군집내의 총 개

체수, ni는 i번째 종의 개체수를 각각 나타낸다.

종간 출현시기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38종을 대상으

로 Bray and Curtis (1957)의 백분유사도 (percent

similarity) 지수를 이용하였다. 구해진 유사도는

group-average 방법을 이용하여 집괴분석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뒤 , 그 결과를 수상도

(dendrogram)로 나타내었다.

결    과 
수온 및 염분

조사기간 동안 태안 바다목장의 각 정점에서

관측된 저층수온과 염분은 정점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월별 수온은 4.5∼24.3℃의 범위를

보였다. 2010년 2월에 4.5℃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4월과 5월에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여 10℃

이상의 수온을 유지하였고, 9월에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후 10월에 18.4℃로 점차 수

온이 내려갔다. 월별 염분은 4월에 33.21로 가장

높은 염분을 보였으며, 그 후 6월부터 점점 낮아

져 9월에 29.95로 가장 낮은 염분을 나타내었다.

10월부터는 점차 염분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2

월에 31.5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 3).

분류군별 종조성 및 출현양

조사기간 동안 어획된 수산생물은 총 20목 60

과 99종으로 단위면적당 개체수와 생체량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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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showing the study area in the marine

ranching ground of Taean, Korea.

36。48′N

36。36′

36。24′

126。06′ 126。18′ 126。30′E

Fig. 3. Monthly variation of bottom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marine ranching ground of Taean,

Korea from January to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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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 of aquatic organism caught by shrimp beam trawl

in the marine ranchig ground of Taean, Korea from

January to December 2010.



각 5,355,816ind./km2, 84,697kg/km2이었다. 어류

가 54종으로 가장 많았고, 갑각류가 30종, 두족

류가 5종, 복족류가 4종, 성게류가 2종, 이매패

류가 2종, 해삼류가 1종이었다 (Table 1). 개체

수의 비율은 성게류가 65.6%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는 어류가 17.9%, 갑각류가 8.4%, 두족류

가 7.2%, 복족류가 0.7%, 이매패류가 0.1%, 해

삼류가 0.1%의 순이었다. 생체량의 비율은 어

류가 66.1%로 가장 높았고, 갑각류가 11.7%, 성

게류가 7.6%, 두족류가 6.4%, 이매패류가 3.7%,

복족류가 3.6%, 해삼류가 0.9%의 순이었다

(Fig. 4).

월별 종조성 및 출현양

조사시기별 평균자원밀도의 변동을 보면 10

월에 12,586kg/km2으로 가장 높았고, 12월이

2,931kg/km2로 가장 낮은 자원밀도를 차지하였

다. 9월과 10월의 경우 성게의 다량 어획으로

10,000kg/km2이상의 자원밀도를 나타냈으며, 5

월, 6월, 8월은 8,000kg/km2이상의 높은 자원밀

도를 나타내었다. 분류군별로 보면 조사기간 동

안 모두 어류의 자원밀도가 높았으며, 어류는 5

월에 6,596kg/km2으로 가장 높았고 , 12월에

2,599㎏/km2으로 가장 낮았다. 갑각류의 경우 8

월에 3,193kg/km2으로 가장 높았고 , 12월에

19kg/km2으로 가장 낮았다. 복족류는 10월에

1,248kg/km2로 가장 높았고, 12월에 30kg/km2으

로 가장 낮았다. 두족류는 10월에 1,499kg/km2로

가장 높았고, 6월에 152kg/km2로 가장 낮았다.

이매패류의 경우 5월, 6월, 9월, 11월에 어획되었

으며 6월에 2,181kg/km2로 가장 높았고, 9월에

96kg/km2으로 가장 낮았다. 성게류는 3월, 6월, 7

월을 제외한 전월에 어획되었으며 10월에

3,786kg/km2으로 가장 높은 자원밀도를 나타냈

고, 8월에 19kg/km2로 가장 낮은 자원밀도를 나

타냈다. 해삼류는 4, 5, 11, 12월을 제외한 월에

어획되었으며, 6월에 213kg/km2으로 가장 높았

지만 다른 분류군에 비해 낮은 자원밀도를 보였

다. 월별 개체수를 보면 10월에 총 3,336,769

ind./km2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나타냈으며,

전체 개체수의 50.6%를 차지하였다. 12월에 총

68,613ind./km2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개체

수를 나타내었고 전체 개체수의 1.6%를 차지하

였다. 어종별로 보면 성게 (echinoidea sp.)가

2,959,926ind./km2으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나타

냈고 전체 개체수의 55.3%를 차지하였다. 다음

으로는 말똥성게 (Hemicentrotus pulcherrimus)가

550,484ind./km2으로 전체 개체수의 10.3%를 차

지하였다. 

월별 생체량은 총 84,697kg/km2로 10월에

12,586kg/km2로 전체 생체량의 13.9%를 차지하

여 가장 높은 생체량을 나타냈고 , 12월에

2,931kg/km2로 2.8%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생체

량을 나타내었다. 어종별로 보면 홍어 (Okamejei

kenojei)가 26,734kg/km2로 전체 생체량의 31.6%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생체량을 나타냈다. 다음

은 참서대 (Cynoglossus joyneri)가 6,565kg/km2로

전체 생체량의 7.8%를 차지하였다 (Table 1).

군집구조

월별 출현종수는 5월에 45종으로 가장 많았

고, 고수온기인 8, 9, 10월에 각각 37종, 42종, 43

종으로 많은 종수를 나타냈으며, 저수온기인 11

월부터 감소하여 12월에 22종으로 가장 적은 종

수를 나타냈다. 개체수의 경우 가을철인 10월에

3,336,769ind./km2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고,

겨울철인 12월에 68,613ind./km2로 가장 낮은 개

체수를 보였다. 생체량 역시 개체수와 같이 10월

에 12,586kg/km2로 가장 높았고 , 12월에

2,932kg/km2로 가장 낮았다. 월별 종다양도지수

는 7월에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고, 1월부터 9월

까지 2.02∼2.83의 범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11월과 12월에 1.28, 1.92로 다소 낮은 지수

를 보였으며, 성게류가 극우점 하였던 10월에

0.62로 가장 낮았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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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 유사성

종간 출현시기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

사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38종의 종간 유사성

을 나타낸 수지도는 Fig. 6과 같으며, 유사도 지수

40에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A그룹

은 조피볼락 (Sebastes schlegelii), 도다리

(Pleuronichthys cornutus),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등으로 주로 봄과 여름에 출현하는 종들이

었다. B그룹은 홍어, 참서대, 갯가재 (Oratosquilla

oratoria), 그라비새우 (Palaemon gravieri)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거의 지속적으로 출현한 종들로

구성되어있다 . C그룹은 멸치 , 삼세기

(Hemitripterus villosus) 등으로 주로 가을에 출현

하는 종들로 특히 10월에 우점하였다.

고    찰
태안 연안에서 주로 조업하는 어업은 자망, 통

발, 안강망 등이 쓰이는데, 수산생물의 군집조사

에는 일반적으로 트롤이 많이 사용된다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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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조현수·임양재·차병열·권대현·류동기·황학진

Fig. 5. Monthly variation in number of species, number

of individuals (ind./km2), biomass (kg/km2) and diversity

index (H’ ) of aquatic organism caught by shrimp beam

trawl in the marine ranching ground of Taean, Korea

from January to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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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트롤조사는 불특정 다수 어종을 동

시에 어획하므로 주 대상이 되는 어종은 물론 비

대상 어종들도 채집할 수 있으며, 특히 저층 서

식생물들의 분포밀도조사에 있어서 다른 조사

방법에 비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Lee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태안 바다목장의 수산생물을 어획하

여 종조성 및 군집구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태안 바다목장 해역의 5개 정점에

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번씩 새우

조망을 이용하여 어획된 모든 어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때 어획된 수산생물은 총 20목

60과 99종으로, 농어목 어류와 십각목의 갑각류

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 서해 어류상을 재

검토한 보고 (Lee, 2004)에 의하면 서해에 출현

하는 것으로 보고 된 어류는 모두 30목 109과

339종으로 이들 출현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은 종

이 포함된 분류군은 농어목 어류로 본 연구 또한

출현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이 포함된 분류군

은 농어목 어류였다. 태안연안의 어류상에 대한

연구 (Lim and Choi, 2000)에 따르면, 태안 연안

에 서식이 확인된 농어목 어류는 16과 35종으로

본 조사에서 출현한 15과 24종과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사용어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인공어초에 의한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장가치가 낮은 천해 수역을

양호한 어장으로 개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로운 어장 조성 세 번째는 집어시설, 마지막으로

종묘보호 육성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Oh et

al., 2010). 바다목장 보고서 (NFRDI, 2009; 2010)

에 따르면 2008년도에 어류는 43종, 갑각류는 28

종이 출현하였고, 2009년도에는 어류가 56종, 갑

각류가 31종이 출현하였다고 보고 되었는데, 본

조사기간 동안에는 어류가 54종, 갑각류가 30종

으로서 200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8년보

다 어류는 11종, 갑각류는 2종이 더 출현하여 차

이를 보였다. 이는 바다목장사업 중 2008년은 방

류사업을 추진했기에 생기는 결과로 보이며, 또

한 인공어초의 설치로 인한 수산생물의 서식지

의 증가로 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인공어초

로 인한 자원조성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인공어초의 수산생물 자원 조성효과는

자연암반 어장보다 약 1.3∼2.3배 정도 높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Kim et al., 1999). 2009년 조

사지역에서 어획된 수산생물과 비교해 보면, 어

류는 2009년에 56종으로 본 연구에 비해 2종이

더 어획되었다. 또한 갑각류와 두족류 역시 2009

년에 비해 적은 종수가 어획되었으며, 패류, 성

게류, 해삼류는 같은 종이 어획되었다. 개체수에

있어서는 2009년의 경우 반원니꼴뚜기 (Loligo

japonica)가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고, 다음으

로는 민새우 (Parapenaeopsis tenella), 갯가재, 홍

어, 참서대 순이었다 (NFRDI, 2009). 본 연구에

서는 성게류가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고, 다음

으로 반원니꼴뚜기, 참서대, 갯가재, 홍어 순으

로 채집되어 성게류를 제외한 다른 종의 개체수

는 서로 비슷하였다. 민새우는 2009년도에 비하

여 본 연구에서 매우 적은 개체수가 출현하였다.

한국 거문도 인근해역의 민새우에 대한 연구

(Oh et al., 2004)에 따르면 민새우의 성장 적정

수온은 15℃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민새우가 출현한 9∼10월의 수온이

14∼15℃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20∼

23℃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새우

의 성장 적정 수온에 비해 고수온이었기 때문에

민새우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민새우의 서식 수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서해 태안연안의 어류상 (Lim and Choi, 2000)

에 대한 연구를 보면, 망둑어과 어류들이 주 우

점종을 이루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망둑어과 어

류들이 낮은 개체로 출현하여 차이를 보였다. 망

둑어과 어류들은 암반지역에 서식하는 반면 참

서대과 어류는 사니질에 서식하는데 본 연구의

조사정점은 대부분 사니질에 속하고, 어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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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성 때문에 어획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종다양도지수 (H’)는 각 종의 개체수와 전체

출현 개체수와의 관계로 추정하는 것으로 종다

양도지수의 값은 7월에 가장 높았고 10월에 가

장 낮았다. 종다양도지수의 값이 높다는 의미는

출현하는 종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의미로 7월의

경우 다양한 종들이 골고루 채집되었다. 반면 지

수값이 낮다는 것은 어느 한 두 종에 개체수가

편중됐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10월의 경우 성게

류가 출현종들의 개체수의 79%를 차지하여 종

다양도지수의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2009년도

에 비해 성게류가 높게 출현하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채집된 생물 중에서 우점

종은 출현양상에 따라 주거종과 월별 우점종으

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출현한 홍어, 참서대, 갯가재, 그라비새우 등이

본 연구해역의 주거종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태안 바다목장 해역에서 새우조

망에 의해 어획된 수산생물을 분석한 결과, 본

조사해역은 월별 자원량의 변동이 다소 큰 편으

로써 수온이 높은 8∼9월에는 출현종수와 생물

량이 많고 수온이 낮은 12∼2월에는 출현종수와

생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온대해역의 계절변화

를 보여주었고, 주거종과 다양한 회유종이 왕래

하는 아주 중요한 서식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

연구 해역에 설치된 인공어초 효과를 보다 더 구

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회유한 어류들이 바

다목장 해역에서 산란하는지 등에 관한 계속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태안 바다목장 해역에 출현하는 수산생물의

월별 종조성 및 군집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새우

조망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채집하였다. 조사

기간 동안 채집된 수산생물은 총 99종, 5,355,816

ind./km2, 84,697㎏/km2이 채집되었다. 이중 어류

는 9목 33과 54종이 출현하였고, 갑각류는 2목

15과 30종, 두족류는 3목 4과 5종, 복족류는 2목

3과 4종, 성게류는 1목 2과 2종, 이매패류는 2목

2과 2종, 해삼류는 1목 1종이 출현하였다. 월별

에 따른 우점종을 보면, 1월은 그라비새우가 우

점 하였고, 2월, 3월, 6월에 참서대가 우점 하였

고, 7월은 쥐노래미가 우점 하였다. 4월, 5월, 8월

의 경우 갯가재가, 9월, 10월, 11월, 12월은 성게

류가 우점 하였다. 전체 출현 개체수 중에서 조

사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38종에 대한 종간

집괴분석을 한 결과,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

다. A그룹은 봄과 여름에 주로 출현한 종, B그룹

은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우점하여 출현한 종으

로, C그룹은 가을에 주로 출현한 종으로 구성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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