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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주도는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 해, 

역  우리나라에  쿠 시  난  향  일 

많이 는 해역이고 지리  향  인해 , 

도  다른 해역에 해 이 다 이러  . 

이  주도 해역  국내  다른 해역들에 

해 일  생산자인 해조 가 많이 식 여 해산

식  자원  보  불릴 만큼 다양 고 풍

부 게 해조 가 분포 고 있는 지역이다(Kim, 

특히 주도 남부 해역   다양  1991). 

척추동 어 해조  등이 식 고 있어  , , 

체를 천연  지 여 천연보 지역, 

 리 고 있는 실 이어  생태 도 매

우 요  지역이다. 

연 에  식 는 해조  분포  군집구조  

분  연  해양 생태계  다양 과 생산  

평가 는 요   용   있다(K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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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structure of benthic 

marine algae at the subtidal zones of Daepo, Wolpyeong, Wimi and Jigwido in south Jeju, Korea from 

March to December 2009. Total 87 species including 14 green algae, 23 brown algae, and 50 red algae 

were collected and identified. Among these species, 9 species were found throughout the year. The 

dominant species which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total biomass were Ecklonia cava, Undaria 

pinnatifida, Peyssonnelia capensis, Cladophora wrightiana, Sargassum serratifolium, Grateloupia angusta, 

Codium coactum, Plocamium cartilagineum, and Sargassum macrocarpum. The average seaweed biomass 

was 7,578.2 g wet weight m-2 and maximum biomass was recorded seasonally in spring (9,627.6 g m-2), 

while minimum was recorded in autumn (5,963.0 g m-2), by sites maximum biomass Jigwido (12,889.9 g 

m-2), while minimum was recorded in Daepo (5,403.8 g m-2). The seasonal and regional flora were 

investigated as six functional groups. A coarsely branched form was the most dominant functional group 

constituting  from 42.9 52.8∼ % of the total flora. Ecological state group (ESG) , as an opportunistic Ⅱ

species, including sheet form, filamentous form, and coarsely branched form, consisted of 31 59 species, ∼

constituting 77.5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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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  다양  해양생 자원  보al., 2008a). 

과 지속 인 이용  해 해조 군집  

드시 요  일이다 주도 해역  해조 에 . 

 연구는  연구에  종이 보고Kang (1960) 153

 이후 해조  분포에  연구, (Lee 1976; Lee 

and Lee, 1976, 1982; Yoon, 1985; Boo, 1988; 

 생태분야Kim, 1991) (Lee et al., 1994; Kim and 

가 Park, 1997; Oak et al., 2004; Ko et al., 2008b)

지속  연구 어 그 자료는 많이 축 이 

고 있지만 많  연구가 조간  해역에 우쳐 , 

있어 조간  보다  면  지 고 있는 조

 해조 에  연구는 많이 부족  실 이

다. 

해조  군집에   연구는 주  조간

를 심  진행 다가  도입  SCUBA-diving

통해 조 지 그 상이 어지  시작

다 그러나 조  연구는 조간  조사에 해 . 

속  들어가  조사해야 는 어 움과 그, 

인  많  용과 노동 이 생 여 재, 

지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조  지역이  

많다 라  본 연구는 주도 남부에  . 

포 월평 미  지귀도 해역  조  해, , 

조 를 조사 여 각 해역별 해조 군집 특 과 계

별 변동양상  고 이 결과를 인근 해역

에  행  연구  여 변 양상  보

고자 행 었다. 

재료  방법. Ⅱ

채집방법1. 

주도 남부 귀포시에  개  해역인 4

포 월평 미  지귀도 지역  조 에  , , 

 월부   월 지 계 별   2009 3 2009 12 4

회에 걸쳐 행 었다 해조상과 군집연([Fig. 1]). 

구는 조 에  행 고(5 m, 15 m, 25 m) , 

에 해 집 었다 각각  심에SCUBA-diving . 

 크  구를 이용 여 해조식0.5×0.5 m , 

생이 잘 달 어 있는 각각 지  고2 , 

사진    후에 생 량 연구를 해 

구내  해조 를 인 법(destructive 

 량 집 고  사진  method) , 

출 종  도  도를 다(Saito and 

집  해조 는 장에   Atobe, 1970). 

포르말린 해 용  고 시  실험실5-10% 

 운 고 종 동  크 가 작  남조 를 , 

외  녹조 갈조 조  국 여 분, , 

며 동  해조  명과 국명  목  , 

리는  분 체계를 랐Lee and Kang (2002)

다.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in south 

Jeju island, Korea. (A: Daepo, B: 

Wolpyeong C: Wimi D: Jigwido)

군집분석  군집지수2. 

량 집  해조 는 담  회 척 여 

모래  불  거 여 동  후에 페이퍼 

타월  이용 여  습 를 거  후 0.01g 

지 습 량  고 단 면 당 생 량

(g m-2  산 다 집  해조  종조) . , 

도  도 등 군집분 에  보 인   

량자료를 산출  여 상  도(RC, relative 

상  도coverage), (RF, relative frequency)  

요도 는 각 구에  출  (IV, important value)

해조  각 종  도  도(coverag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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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  후에 산 다(Barbour et al., 1987). 

출 종과 생 량  우 도 지 (Dominance index, 

 종 다양도지 를 계산DI) (Diversity index, H')

다 출 종  (Simpson, 1949). (Presence/ 

자료를 이용 여 absence) Bray-Curtis (Bray and 

 사도 지  출 종Curtis, 1957) (Similarity) 

에  우 도 경향    k-dominance 

곡  계산  도식(Lambshead et al., 1983) 

며 사도 분 에 른 각 그룹  , 

는 를 실시 여 Similarity profile test (SIMPRPF)

검 다  집  해조 를 동 여 분. 

군별  구분  후 갈조 에  녹조  구, 

 갈조 에  조C/P (Segawa, 1956), 

 구  그리고 조R/P (Feldmann, 1937), 

 녹조  합과 갈조  구 인 (R+C)/P 

값  산출 다(Cheney, 1977) .

기능형군 분석 3. 

에  해조  능Littler and Littler(1984)

군 분 를 근거  본 연구 간에 개  에4

 출  해조 를 태  내부구조에 라 6

개  능 군 엽상 사상, (sheet form; S), 

분(filamentous form; F), (coarsely branched 

다 질form; CB), (thick leathery form; TL), 

산 말  각상(jointed calcareous form; JC) 

 나 어 분 며(crustose form; C) (Littler 

이를 and Littler, 1984; Steneck and Dethier, 1994), 

토  여 생태  상태 그룹(Ecological State 

다 질 산 말 각Group, ESG) ESG ( , , Ⅰ

상 과 엽상 사상 분지  구) , ESG ( , , )Ⅱ

분 다(Orfanidis et al., 2003).

결 과. Ⅲ

출 종1. 

연구 지역에  출  해조 는 녹조  종14 , 

갈조  종  조  종   종이었다23 50 87

출 종 에   녹조 (<Table 1>). 16.1%, 

갈조  조  조 가 가장 높26.4% 57.5%

  출 다 각 계 별  출  해조. 

 종 는 여름에 종  가장 많이 출61

며  종 겨울 종 가 에 종  , 53 , 51 , 40

나타났다 별 출 종 를 해 보면 지귀. 

도에  종  가장 많이 출 며 미 70 , 

종 월평 종 포 종  나타났다67 , 59 , 53

(<Table 1>).

계 별   지역에  연   해조 는   

 종 녹조  종 9 , 1 갈색 마 말(Cladophora 

wrightiana 갈조  종 감태), 1 (Ecklonia cava), 

조  종 새7 (Acanthopeltis 자루 다 sp.), 

고(Peyssonnelia capensis 붉 막살), 

(Grateloupia angusta 곱슬이), (Plocamium 

telfairiae 낭과), (Synarthrophyton chejuensis), 

산 조 (articulated  산 조coralline algae) 

(crustose  coralline  조 가 약  algae) 77%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녹조  마 붙이, 

(Cladophoropsis herpestica), 떡청각(Codium arabicum), 

운청각(Codium coactum)  구슬청각 (Codium 

minus 갈조  큰열매모자), (Sargassum 

macrocarpum 조  꿩 리), 풀(Phacelocarpus 

japonica 과 가는곱슬이) (Plocamium cartilagineum 도 )

 지역에  연  출 지는 지만 개 , 4

해역  계 별 회 조사인  회  조사 횟4 16

 에  회 이상  높게 출 여 이 해14

역에  가장 일 인 해조  인 었다.

요도2. 

체 출 종 에  요도가 이상  나타15 

낸 해조 는 감태  산 조  나타났다. 

계 별  요도가 이상인 종  보면 에는 15 

 지역에  감태  산 조 가 높  요도

를 나타내었고 포에  갈색 마 말도  , 16.1

높  요도를 나타냈다 여름에는 감태가  지. 

역에  높  요도를 나타냈고 산 조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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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Spring Summer Autumn Winter
Total

Division Site　Dae Wol Wi Ji Dae Wol Wi Ji Dae Wol Wi Ji Dae Wol Wi Ji

Chlorophyta 4 8 8 5 6 6 9 7 5 6 9 10 5 5 5 6 14

Phaeophyta 6 14 14 12 8 14 14 15 3 5 2 8 8 7 6 13 23

Rhodophyta 17 23 23 22 17 22 28 21 15 13 11 13 24 18 17 24 50

Total 27 45 45 39 31 42 51 43 23 24 22 31 37 30 28 43 87

Dae, Daepo; Wol, Wolpyeong; Wi, Wimi; Ji, JJigwido 

<Table 1> The number of benthic algal species occurred in south Jeju island, Korea 

미  외 고는 나 지 지역  이상13.6 15 

 높게 나타났고 미에  산 조 가 , 

 나타났 며 월평에  자루 다 고가 24.0 , 

 높  요도를 나타냈다 가 에는  지15.7 . 

역에  산 조 가 높  요도를 나타냈고, 

감태도 미를 외 고는 나 지 지역에  높

 요도를 나타냈 며 포에  자루 다 고, 

가  나타났고 미에  갈색 마 말도 18.8 , 

 나타났고 산 조 도 미  지귀도18.7 , 

에   높  요도를 나타냈다 겨울에는 17.5 . 

 지역에  감태  산 조 가 높  요

도를 나타내었고 월평에 도 자루 다 고가 , 

 나타났다15.0 (<Table 2>).

생물량3. 

 생 량이 100 g m-2 이상  나타낸 해조 는 

감태 미역, (Undaria  pinnatifida), 자루 다 고, 

갈색 마 말 톱니모자, (Sagassum serratifolium), 

붉 막살 운청각 곱슬이, , , 큰열매모자 , 

사슬풀(Champia expensa 떡청각  구슬), 

청각  나타났다.

연평균 생 량   7,578.2 g m-2  나타났 며, 

계 별 생 량  에 9,627.6 g m-2  가장 높

 값  며 여름 , 8,084.0 g m-2 겨울 , 

6,638.1 g m-2 가 에 , 5,963.0 g m-2  나타

냈다 별 생 량  지귀도에  가장 ([Fig. 2]). 

많  12,889.9 g m-2  가장 많이 조사 었고, 

나 지 포 월평 미 지귀도는 각각 , , , 5403.8 

g m-2, 6,131.9 g m-2, 5,887.1 g m-2  슷  

생 량  보 다([Fig. 3]).

[Fig. 2] Seasonal variation of total biomass 

of south Jeju island, Korea. 

[Fig. 3] Regional variation of total biomass 

of south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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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 Species
Site

Daepo Wolpyeong Wimi Jigwido

Spring

Cladophora wrightiana 16.1 7.6 8.2 

Ecklonia cava 19.4 22.7 18.5 22.8 

Undaria pinnatifida 14.0 

Sargassum serratifolium 7.2 

articulated coralline algae 26.8 27.3 32.0 22.8 

crustose coralline algae 14.4 8.8 14.5 9.9 

Peyssonnelia capensis 9.4 11.8 8.7 

Grateloupia angusta 8.7 

Plocamium cartilagineum 7.4 

Summer

Cladophora wrightiana 6.4 7.8 

Ecklonia cava 16.4 33.9 18.4 28.8 

Sargassum macrocarpum 5.8 

articulated coralline algae 41.0 18.7 13.6 35.2 

crustose coralline algae 10.6 12.6 24.0 10.9 

Peyssonnelia capensis 13.5 15.7 14.8 

Grateloupia angusta 7.3 11.0 10.8 

Autumn

Cladophora wrightiana 5.2 18.7 

Codium coactum 11.9 

Ecklonia cava 27.7 31.6 18.6 

Sargassum serratifolium 6.4 

articulated coralline algae 30.3 24.4 33.0 37.7 

crustose coralline algae 7.3 14.9 17.5 17.5 

Peyssonnelia  capensis 18.8 13.3 5.4 

Winter

Cladophora wrightiana 7.9 

Ecklonia cava 29.5 25.1 27.5 36.2 

articulated coralline algae 36.4 33.5 37.6 30.7 

crustose coralline algae 7.7 9.1 14.1 12.4 

Peyssonnelia capensis 6.1 15.0 5.1 

Grateloupia angusta 8.3 

Plocamium cartilagineum 6.9 8.6 7.4 

<Table 2> Seasonal important value (IV) of the major benthic marine algal species (IV>5.0) calculated by 

relative coverage (RC) and relative frequency (RF) of south Jeju island, Korea

지역별  출 종에  우 도 경향  

 해 지역별 해조  평균 생 량  이용해 나

타낸 K 곡  보면 우 종 종  생-dominance , 3

량이 포에 는 감태 갈색 마 말  자루, 

다 고가 체 생 량  를 지88.8%

며 월평에 는 감태 자루 다 고  붉, , 

막살이 미에 는 감태 갈색 마 말  84.1%, , 

운청각이 지귀도에 는 감태 미역  78.0%, , 

톱니모자 이  나타났다89.4% ([Fig. 4])

수직분포4. 

해역별 직분포는 포  에  산5 m

조  갈색 마 말이 분포 고 에 는 , 15 m

산 조 감태가 분포 고 에 는 , , 25 m

산 조  자루 다 고가 주  분포

다 월평에 는  에  산 조  . 5 m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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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Site

Daepo Wolpyeong Wimi Jigwido

5 m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Cladophora wrightiana Ecklonia cava Ecklonia cava crustose coralline algae

15 m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Ecklonia cava Ecklonia cava crustose coralline algae Ecklonia cava

Cladophora wrightiana Cladophora wrightiana

Grateloupia angusta

25 m

articulated coralline algae Peyssonnelia capensis articulated coralline algae articulated coralline algae

Peyssonnelia capensis Peyssonnelia capensis crustose coralline algae

Grateloupia angusta

<Table 3> Vertical distribution of benthic marine algal community in south Jeju island, Korea.

 

[Fig. 4] K-dominance curves (X-axis logged) for 

average algae biomass at four study sites 

of south Jeju island, Korea. 

감태가 분포 고 에 는 자루 다 고가 , 25 m

주  분포 다 미에 는 에  산. 5 m

조  감태가 분포 고 에  산 조, 15 m

산 조 붉 막살  갈색 마 말, , 

이 분포 고 에 는 산 조 자루, 25 m , 

다 고  붉 막살이 분포 다 지귀도. 

에 는  에  산 조 감태  5 m 10 m , 

갈색 마 말이 분포 고 에 는 산, 25 m

조  산 조 가 분포 다(<Table 3>).

해조상 특징5. 

해조  지역  특   이용 는 

그리고  값   여 C/P, R/P (R+C)/P

 출 종 를 식 군별  분  결과 값  , C/P

월평에  에  값  보 며 지귀도에0.65 , 

  소값  보 고 값  포에  0.59 , R/P

 값  보 며 지귀도에   2.46 , 1.59

소값  보 다 값  포에   나. (R+C)/P 3.08

타났고 나 지 미 월평  지귀도 지역에  , , 

각각  이었다2.53, 2.47 2.18 (<Table 4>).

Flora 
characteristics

Site

Daepo
Wolpye

ong Wimi Jigwido Total

R/P 2.46 1.82 1.89 1.59 2.17

C/P 0.62 0.65 0.63 0.59 0.61

(R+C)/P 3.08 2.47 2.53 2.18 2.78

<Table 4> Comparison of R/P, C/P and (R+C)/P 

value of benthic marine algal flora in 

south Jeju island, Korea

군집지수  집괴분석6. 

해조  생 량  이용 여 산출  다양  군

집지 를 분  결과 출 종  종간 생 량, 

 분포인 균등도지 에 해 결 는 다양도지

는 미에   값  보 며 지귀도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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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값  보 고 출 종  생 량0.85 , 

에 라 변 는 균등도지 는 미에  0.33

 값  보 며 지귀도에   소, 0.23

값  보 다 우 도지 는 지귀도에   . 0.63

값  보 며 포  미에   , 0.50

소값  보 고 출 종   풍부도지 는 , 

미에   값  보 며 포에  5.97 , 

 소값  보 다4.97 ([Fig. 5]).

[Fig. 5] Various community indices of benthic 

marine algal flora for biomass in south 

Jeju island, Korea.

각 해역에 출  출 종  생 량 자료를 이

용 여 집 분   결과는 사도 70% 

에   그룹  는데 가  조사군 겨울 , , 

조사군이 약 에  독립  군  70% 

고 과 여름 조사시  포 해역 그리고 나, , 

지 해역이  그룹  다([Fig. 6]). 

기능형군 7. 

연구 간에 개  에  출  해조 를 4

태  내부구조에 라 개  능 군  구6

분  결과 분지  종 엽상  종, 38 (43.7%), 22

사상  종 다 질  종(25.3%), 14 (16.1%), 7 (8.0%), 

각상  종  산 말  종4 (4.6%) 2 (2.3%) 

이었다 출 종  종에  생태  상태 그룹. 87

에 속 는 종  종 이고 생태(ESG ) 13 (14,9%) , Ⅰ Ⅰ

 상태 그룹 에 속 는 종  종(ESG ) 74Ⅱ Ⅱ

 나타났다 지역별 능  구  종  (85.1%) . 

살펴보면 모든 계 에  분지 이 42.9∼

범  높게  나타내었고 생태  49.3% , 

상태 그룹  이 종ESG 8 11 (15.1 18.6%), ESGⅠ ∼ ∼

종  나타났다45 59 (81.4 84.9%) (<Table 5>).Ⅱ ∼ ∼

[Fig. 6] A dendrogram produced by PRIMER 6 for 

cluster analysis in south Jeju island, 

Korea (Sp, Spring; Su, Summer; Au, 

Autumn; Wi, Winter; Dae, Daepo; Wol, 

Wolpyeong; Wi, Wimi; Ji, Jigwido).

Functional
form

Site

Daepo Wolpyeong Wimi Jigwido

S (ESG ) 10(18.9%) 14(23.7%) 15(22.4%) 17(24.3%)

F (ESG ) 9(17.0%) 5(8.5%) 8(11.9%) 10(14.3%)

CB (ESG ) 26(49.1%) 29(49.2%) 33(49.3%) 30(42.9%)

TL (ESG ) 4(7.5%) 6(10.2%) 6(9.0%) 7(10.0%)

JC (ESG ) 1(1.9%) 1(1.7%) 1(1.5%) 2(2.9%)

C (ESG ) 3(5.7%) 4(6.8%) 4(6.0%) 4(5.7%)

No. of ESG 45(84.9%) 48(81.4%) 56(83.6%) 59(84.3%)

No. of ESG 8(15.1%) 11(18.6%) 11(16.4%) 11(15.7%)

Total 53(100%) 59(100%) 67(100%) 70(100%)

<Table 5> Regional variation in the number of 

benthic marine algal functional forms 

of south Jeju island, Korea.

고 찰. Ⅳ

본 연구에  집 동  해조 는  종87 , 

녹조 종 갈조 종  조 종  나타났14 , 23 50

다 해역별 출  종 는 지귀도가 가(<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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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  종  나타났고 포 월평 미에70 , , , 

 각각 종 종 종  조사 었는데 지53 , 59 , 67 , 

귀도 해역이 조사 해역  일  이고 외해에 

해 있어 많  출 종 를 나타낸 것  사

료 다 이러  출  종 는 이번 연구  같이 . 

슷  시 에 조 만 조사  Ko et al. (2008b)

  연구를 통해 보고  종  46 , Lee (2007)

 종 강  종 북  종 평 종  용71 , 37 , 35 , 13

 종   종  종39 , Oak et al. (2004) 47 , 41

과 산포 종 보다는 다소 출 종 가 많 다19

그러나 동일  주 해역에  (<Table 6>). Kang 

 종  종(1960) 153 , Lee (1974) 101 , Yoon (1985)

 종 종  189 , Lee et al. (1998) 169 Kim (2008)

 종 보다는 출 종 가 매우  결과이162

다 그러나 이러  이는 이들  연구가 조간. , 

 조 를 동시에 조사  자료임  고 해야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 는 동  매우 . 

어 운 산 조  산 조 를 구체

 구별 지 고 각각 나  그룹  규  , 

결과  추 다.

특  해역  해조상  특  분 는 지  

 값  여 보다 작Cheney (1977) (R+C)/P 3 

 경우는  내지  해조상이고, 6 

이상이면 열  해조상이며 그 간 값이면 , 

합  해조상이라고 다 이 지  볼  . 

주 남부 개  해역인 포 월평 미 지귀4 , , , 

도  값  각각  (R+C)/P 3.08, 2.47, 2.53, 2.18

나타나 포 해역만 합  해조상  볼  있

며 나 지 해역   해조상이라 추, , 

  있다 그러나 에 도 언 다시  . , 

조 인 산 말과 산 말  구체  

히 동 지  고 해볼  합  

해조상  보는 것이  타당  것  사료

다 본 연구 시  슷   . Ko et al. (2008b)

 연구에 도  포  같이 합  해3.14

조상  나타내었고   연, Oak et al. (2004)

구에  산포 해역  값이  (R+C)/P 5.33

역시 합  해조상  값  나타내었지만 산, 

포 해역  과 달리 계 별 회 조사가 닌 4

회 조사임  고 해야  것  단 다3

(<Table 6>). 

생 량 자료는 군집  특  이해 는데 있어

 요  척도가 고 있  에 각 연  해

조군집  특  량  여  , 

 해 는 다양  들에  생 량 자료

를  검토 는 것이 해조군집  분 는데 

요  것  었다(Choi et al., 2006). 

주 남부 개 해역  조  평균 생 량  4

포 1.351 g m-2 월평 , 1,533 g m-2 미 , 1,472 g  

m-2  슷  생 량  나타내었고 지귀도 해역. 

만 3,222 g m-2  높  생 량  나타났는데 그 , 

이 는 마도 지귀도 해역에   갈조 인 

감태  미역  생 량이 다른 해역보다 높게 나

 이  같  양상  보이는 것  추 다.

같  주 남부 해역인  Ko et al. (2008b)

 해역 생 량인 2,784 g m-2과 해 보면 지, 

귀도는 보다 많  양이 포 월평 미는 , , , 

 양  인 었는데 이것  과 지귀, 

도가 본 이 닌 외해  작   이 에 포, 

월평 미보다 많  생 량이 나타난 것  , 

단 다(<Table 6>). 

체 출 종 에  요도(IV, important value)

가 이상  나타낸 종   갈조 인 감태  15 

산 조  나타났는데 그 외에도 요도가 , 

이상인 종들인 운청각 갈색 마 말 미역5 , , , 

모자 (Sargassum 자루 다 고 산spp.), , 

조   곱슬이   Oak et al. (2004) , 

산포 연구  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동해 과 남해  심  이 진 조  해

조군집  국내 연구(Ko and Sung, 1983; Koh, 

1983; Sohn et al., 1983; Lee et al., 1991; Kang et 

에  이들 군집  는 al. 1993; Yoo, 2003)

우 종  부분  갈조 에 속  종들이며, 

 주도 연  해조 군집에  Oak et al. (2004)

감태  모자 가 주요종 역  다고 

다 생 량. (g wet wt. m-2  통해 본 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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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Flora characteristic

No. of species Biomass (g m-2) References
C/P R/P (R+C)/P

Supseom 0.23 0.52 2.15 41 nd
Oak et al., 2004

Seongsanpo* 1.33 0.25 5.33 19 nd

Kangjeong 0.21 0.70 1.64 37 nd

Lee, 2007
Boukchon 0.89 0.50 2.89 35 nd

Onpyong 0.75 0.67 2.25 13 nd

Yongsu 0.21 0.64 1.79 39 nd

Moonseom 0.44 0.36 3.14 46 22,268 Ko et al., 2008b

Daepo 0.62 0.41 3.08 53 1,351

This study
Wolpyeong 0.65 0.55 2.47 59 1,533

Wimi 0.63 0.53 2.53 67 1,472

Jigwido 0.59 0.63 2.18 70 3,222

nd, No data; *, three seasons 

<Table 6> Comparison of flora characteristics and number of benthic marine algal species investigated 

at the Jeju island, Korea

양상  본 연구  개  지역에   갈조 인 4

감태가 우 종  출 는데 이는 , Ko et 

  연구에 도 같  결과를 나타al. (2008b)

내었다 그 외에도 미역과 모자  같  갈조. 

가 우 고 있었고 녹조  운청각과 갈, 

색 마 말 조  자루 다 고 곱슬이  , , 

붉 막살도 우  다.

직분포에 른 주요 종  산 조  

산 조 는  조사  본 조5 m, 15 m, 25 m

사에   심에  나타났 며 감태  갈색, 

마 말   심에  주  나타났다5 m, 15 m . 

그 외에 붉 막살    심에15 m 25 m

 주  나타났고  심에 는 자루 다, 25 m

고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 1 m, 5 m, 10 m

심  직분포를 조사   Ko et al. (2008b)

 지역과 해보면   심이 조, 25 m

사가 어있지  직 인 를   없었

지만  심에  감태  산 조, 5 m, 10 m

가 주  나타나는 것  인 어  연

구  슷  직분포 양상  나타내고 있다고 

  있  것이다. 

 종다양도지 를 이용 여 Park et al. (2006)

군집 도  경상태  평가가 가능 다고 

는데 종 다양도지 가  경우 군집, 2.0 3.0∼

도는 불 고 경상태는 다소 양  것

 평가 며 인 경우 군집 도, 1.0 2.0∼

가 불 고 경상태도 나  것  평가  

 있다 본 연구  개 해역에  종다양도지. 4

는  범  나타나 군집 도  0.85 1.14∼

경 상태가 불  것  나타났다 이것  연. 

구 해역인 귀포시 인근 지역이 객이 많이 

는 지역  도  이가 있겠지만 인

인 란 등이 해양생태계 에 향  주었  

것  사료 다([Fig. 5]). 

생 량  탕   각 별 조사시 별 , 

집 분  살펴보면 약  사도  70%

가  조사 시 겨울 조사 시 여름 조사 시, , ·

 그룹이 나 어지는 것  보  각 계 별 

조사 간  해조군집이 사 다는 것   

 있었다 그러나 개  를 ([Fig. 6]). 4

해보면 포 월평 미가  그룹  이고 , , , 

지귀도만 분리 어 나타났는데 그 이 는  , 

 지역  생 량이  슷해  그룹  

고 지귀도는   지역보다 생 량이 높  , 

 분리 는 그룹  인 것  추 다. 

  경에  식Orfanidis et al. (2001)

며 생장이 느린 해조 다 질 산 말( , 

각상 를 경  스트 스가 심  , ) ES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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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염지역에  른 생장  며 생산, 

이 높  해조 엽상 사상 분 를 ( , , )

 구분 다 본 연구 간에 개  ESG II . 4

에  출  해조 를 개  능 군  구분6

 결과 분지  종 엽상  종, 38 (43.7%), 22

사상  종 다 질  종(25.3%), 14 (16.1%), 7 (8.0%), 

각상  종  산 말  종  4 (4.6%) 2 (2.3%)

분지 이 가장 많  종 를 나타냈다 체 . 

출 종 종에  생태  상태 그룹 에 87 (ESG )Ⅰ Ⅰ

속 는 종  종 이고 생태  상태 그13 (14,9%) , 

룹 에 속 는 종  종  (ESG ) 74 (85.1%) ESGⅡ Ⅱ

가 높   나타내어  이 ESGⅡ Ⅱ

해 지역인  태Lee et al. (2007)  동해 87.5%, 

지역인  경주 Choi (2008) 82.7%, Kim et al. 

 추자도지역  사 게 나타났  (2008) 85.8%

에  해역에  슷   나타냈고, 

능 군도 분지 이 가장 많이 나타나 본 연

구  슷  결과를 나타냈다 계 별  생태  . 

상태그룹 에 속 는 출 종 는 에 종ESG II 42

여름에 종 가 에 종(79.2%), 50 (82.0%), 31 (77.5%) 

 겨울에 종 여름에 가장 많이 나43 (84.3%) , 

타났다 지역별 생태  상태 그룹(Table 9). Ⅱ

에 속 는 출  종 는 포 종(ESG ) 45Ⅱ

월평 종 미 종  (84.9%), 48 (81.4%), 56 (83.6%) 

지귀도 종  지귀도가 가장 많이 나타59 (84.3%)

났다(<Table 5>).

결  주 남부 개 해역인 포 월평4 , , 

미 지귀도  해조상  해보면 조사  , 

 일   지역인 지귀도 지역이 출 종   

생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요 우 종  감. 

태  미역 모자  같   갈조 가 주  , 

우  나 본 연구에  생 량  높게 나, 

지 지만 산 조  산 조  , 

도가 높게 나 는데 추후에는 이 해역  갯녹  , 

상과 연 지어 좀  심 게 지 보 야  

것  사료 다 뿐만 니라 생태  상태 그. 

룹  이 높게 나   볼  (ESG )Ⅱ Ⅱ

본 연구 해역  경  스트 스가 있는 것  

단 에 이 해역 해조 군집  변 를 지속

 모니 링 해야  요가 있  것  생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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