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도시 및 산업시설 등이 위치된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은 
주로 유기물에 기인한다. 퇴적층으로 퇴적된 유기물은 저서동물
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먹이원이 되기도 하지만, 유기물 함량이 
많은 퇴적물은 산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갯벌환경이 악화되면
서 저서동물의 서식 및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퇴
적물의 유기물 함량은 해양 저서환경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Ansari et al., 2014). 대형저서동물은 저서 생태계
에서 먹이연쇄의 주요 구성 요소로 생산자와 고차소비자에 이르 

 
는 영양연결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저층 퇴적물 내의 물질순환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퇴적층에 굴을 파고 먹이활동
을 함으로써 저서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생물교란자로서 퇴적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저서 생태계의 기능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Snelgrove, 1998). 

유기물의 부화량이 강해지거나 이화학적 환경변화가 심해지게 
되면 민감종의 서식밀도가 감소하고 기회주의적 저서동물이 새
로 들어오게 되면서 군집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Seo et 
al., 2013), 따라서 저서생물 군집구조의 변화는 해양 생태계 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Pears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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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저서동물은 갯벌에서 우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서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을 정화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퇴적환경에서 유기물 함량은 저서동물의 서식, 먹이행동, 생존 등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안만 초입의 목포연안 인근갯벌(목포지역과 압해지
역)에서 유기물 함량과 저서동물 분포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목포지역은 압해지역에 비해 
높은 유기물 함량을 보였으며, 오염지표종인 Musculista senhousia가 우점을 차지하였다. 무안만 
초입 인근 갯벌에서 대형저서동물의 분포는 퇴적층 유기물 함량과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두 지역으로 나누어졌다. 
 
Macrobenthos composes the dominant biomass at the mudflat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intenance of the benthic environments. Organic matter in sedimentary 
environment affects habitat, feeding behaviors, and survival of benthos.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c matter content in sediment and the distribution of 
macrobenthos was discussed at two margins (Mokpo and Aphae area) in the mouth of 
Muan bay. Sediment TOC was higher at Mokpo than at Aphae through the four seasons, 
and the pollution indicator organism Musculista senhousia was dominant in this area. 
The macrobenthos distribution was clearly divided into two areas correlated with sediment 
organic matter content in the mouth of Muan bay. 
 
Keywords: Muan bay(무안만), Mudflat(갯벌), Macrobenthos(대형저서동물), Organic matter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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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 1978). 
무안만 초입에 위치한 목포연안은 주변에 영산강 하구언이 건

설되어 있고 압해도와 목포시가 서로 마주보며 위치하고 있는 해
역이다. 영산강 하구언 건설 후 주변 연안역의 해안선은 형태가 
크게 바뀌면서 조위의 상승과 조류 흐름의 변화 등으로 퇴적물의 
운반양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하구 부근에 발달한 기존의 조간대
가 많이 상실되는 등 연안 퇴적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영산강 하구언의 수문개방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Park et al., 2001; Lim and Seo, 2011). 
또한 이 지역은 압해대교를 중심으로 매립과 간척, 조선소와 하수
처리장, 산업단지 등이 시설되어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목포지
역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압해지역으로 나눠져 있어 서로 상
이한 연안이용특성을 보이고 있다. 갯벌 이용에 있어서도 목포지
역에서는 소규모이지만 계절적으로 바지락, 굴 등의 패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압해지역에서는 예부터 굴, 낙지, 갯지렁이 등
의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조업기능이 상실되고 있
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갯벌환경의 변화는 서식생물들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 조사지역에 해
당되는 무안만 초입 목포연안에 위치한 갯벌에 대한 저서환경 및 
생물학적 자료는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안만으로 흘러가는 물길에 위치해 있어 수환경 및 퇴적환경에 
상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등의 인위적 시설이 
개발되어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심화되는 지역과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계절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대형저서동물 
군집 특성에 대해서 유기물 함량과의 상호연관성을 파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정점 및 시료채취 

조사지역의 표층 퇴적물의 유기물 특성과 저서동물 분포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정점은 목포지역으로 압해대교 아래에 위치해 
있는 지역부터 3개 정점(M1, M2, M3)을 선정하였으며, 압해지역
은 목포지역의 정점에 대응되는 지역(A1, A2, A3)을 선정하였다
(Fig. 1). 각 정점별 대형저서동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간대 중부
갯벌에서 Box Core (25×25×30 cm)를 사용하여 각 정점별 3회씩 
퇴적물을 채취하였다. 채취되어진 퇴적물은 1 mm 시브로 채질
하여 시브를 통과하지 못하는 저서동물과 퇴적물을 분리한 다음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동정하였다. 
운반된 저서동물은 분류 가능한 종 수준까지만 동정하였다. 

2. 분석방법 

채취된 퇴적물은 입도와 강열감량(IL) 및 총유기탄소(TOC)를 분
석하였다. 입도는 입도분석기로 분류한 후 Folk and Ward (1957)
의 계산식에 의하여 퇴적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평균입도(mean 
grain size, Mz)를 구하였으며 퇴적상을 분류하였다. IL은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에 의해 실험하였다(MLTM, 2010). TOC는 퇴적물 시
료를 100℃에서 건조시킨 후 분말화하여 염산 0.1 N로 무기탄소
(Inorganic carbon)를 제거한 후 TOC 분석기(TOC-VCPH, Shimadzu,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저서동물 분포 특성 및 군집구조 조사는 동정을 실시한 후 종
수 및 개체수를 분석하였다. 각 종별 밀도를 단위면적(m2)으로 환
산하여 나타내었다. 각 정점에서의 군집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별 개체수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도지수(H'), 풍부도지수(R), 균
등도지수(J), 우점도지수(λ)를 각 정점별로 Primer 6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점별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 Bray-Curtis 
유사도를 이용한 집괴분석(cluster analysis)과 다차원척도법(MDS, 
non-matric multidimensional scaling)을 통해 대형저서동물 군집
구조 특성을 파악하였다(Clarke and Ainsworth, 1993). 환경적 변화
와 저서동물 군집간의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통해 수행하였다(SPSS 18.0). 

결 과 

1. 표층 퇴적물 환경요인 

조사지역의 입도분포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목포지역의 
입도는 4계절 평균 6.95Ø, 압해지역이 5.17Ø로 목포지역이 압해
지역에 비해 세립한 입도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정점별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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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목포지역에서는 M1과 M2 정점이 비슷한 입도 특성을 
보이는 반면에 M3 정점은 두 M1과 M2 정점에 비해 사질의 함량
이 1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조립한 입도 특성을 보였으며, 압해
지역에서는 A1 정점이 사질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입도 특
성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점에 비하여 조립한 특성을 보였다. 또
한 계절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목포지역은 동계에 
가장 조립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압해지역은 동계에 가
장 세립한 경향을 보였다. 

 
 
 
 
 
 
 
 
 
 

유기물 함량에 있어 목포지역이 4계절에 걸쳐 압해지역보다 IL 
및 TOC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Fig. 2, 3). 조사지역의 IL 함량은 
추계 목포지역에서 평균 5.74%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동계 압
해지역에서 평균 2.50%의 IL 함량을 보여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정점별 IL 특성을 살펴보면, M3 정점이 사계절 평균 5.69%
로 가장 높은 IL 함량을 보였으며 압해지역의 A2 정점이 사계절 
평균 2.58%로 가장 낮은 IL 함량을 보였다. TOC의 경우에는 동계 
목포지역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동계 압해지역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M3 정점에서 사계절 평균 1.10%로 가장 
높은 TOC 함량을 보였으며, A1 정점에서 사계절 평균 0.27%로 가
장 낮은 TOC 함량을 보였다. 

2. 저서동물 분포 

조사지역에서 출현한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은 목포지역과 압

Table 1. Mean values for sediment composition of each station 
sampled in the mouth of Muan bay. gmS: gravelly muddy sand, 
(g)M: slightly gravelly mud, M: mud, Z: silt 

Sampling 
 

Sediment 

Season Site Sand (%) Silt (%) Texture (Ø) Type 

Autumn M1  1.3 56.2 7.5 (g)M 

 M2  2.1 63.1 7.5 (g)M 

 M3  13.9 75.5 5.6 (g)M 

 A1  56.5 22.1 2.8 gmS 

 A2  7.2 66.0 6.6 (g)M 

 A3  0.1 87.3 6.4 (g)M 

Winter M1  1.4 55.5 7.3 (g)M 

 M2  2.3 62.9 7.5 (g)M 

 M3  15.0 75.0 5.5 (g)M 

 A1  53.3 24.7 2.9 gmS 

 A2  5.3 67.5 6.7 (g)M 

 A3  0.1 87.3 6.5 Z 

Spring M1  1.21 56.3 7.8 (g)M 

 M2  1.9 64.0 7.6 M 

 M3  12.3 76.6 5.6 (g)M 

 A1  60.6 19.3 2.7 gmS 

 A2  7.8 65.5 6.6 (g)M 

 A3  0.3 87.1 6.2 Z 

Summer M1  0.1 57.5 7.8 M 

 M2  0.1 64.2 7.7 M 

 M3  10.6 78.5 6.0 (g)M 

 A1  62.9 17.1 2.6 gmS 

 A2  8.0 64.8 6.0 (g)M 

 A3  0.9 86.1 6.0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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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cklist of species recorded at each station 

Taxa Species name 
Station 

M1 M2 M3 A1 A2 A3 

Mollusca Crassostrea gigas + + +    

 Musculista senhousia + + +   + 

 Ruditapes philippinarum + + +   + 

 Theora fragilis + + + + + + 

 Mactra veneriformis     +  

 Cerithideopsilla cingulata + + + + + + 

 Littorina brevicula + + + + + + 

 Nodilittorina radiata + + +    

 Reticunassa festiva + + + + + + 

 Mitrella bicincta + + + +   

 Bullacta exarata + + +    

Polychaeta Neanthes japonica +  + +   

 Cirriformia tentaculata +  +    

 Diopatra bilobata +  +    

 Glycera chirori + + + +   

 Heteromastus filiformis + + + +  + 

 Lumbrineris longifolia + + + + + + 

 Lumbrineris sp. + + + + + + 

 Mediomastus sp. + + + + + + 

 Polynoidae sp. + + + + +  

 Tharyx sp. + + + +  + 

 Perinereis aibuhitensis +  + +   

 Sternaspis scutata +  +    

Arthropoda Balanus albicostatus  +     

 Macrophthalmus japonicus    + + + 

 Alpheus sp.    +   

 Ampithoidae sp. + + + + + + 

 Ilyoplax pingi + + +    

 Cymodoce japonica + +     

 Gammaropsis japonicus + + +    

 Philyra pisum   +    

 Upogebia major    +  + 

Echinodermata Protankyra bidentata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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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Table 2). 조사지역의 출현
종수는 총 33종이었으며, 목포지역 3개 정점에서 4개의 분류군에 
대해서 총 29종, 압해지역 3개 정점에서 21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연체동물로 굴 Crassostrea gigas, 종밋 Musculista senhousia, 바지
락 Ruditapes philippinarum, 애기반투명조개 Theora fragilis, 동죽 
Mactra veneriiformis와 같은 이매패류 5종, 비틀이고둥 Cerithide- 
opsilla cingulata, 총알고둥 Littorina brevicula을 포함한 복족류 6종
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절지동물로 극동육질꼬리옆새우 Gamma- 
ropsis japonicus를 포함하여 펄털콩게 Ilyoplax pingi, 칠게 Macro- 
phthalmus japonicus, 밤게 Philyra pisum, 쏙 Upogebia major 등이 
분포하였다. 다모류로 긴자락송곳갯지렁이 Lumbrineris longifolia

를 포함하여 총 12종의 다모류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다모류
는 종 수준으로까지 분류를 하지 못했다. 또한 극피동물로 가시
닻해삼 Protankyra bidentata이 출현하고 있었다. 

각 정점에 있어서 계절에 따른 우점종의 변화를 Table 3에 나타
내었다. 가을철 목포지역 M1 정점에서 M. senhousia, 압해지역 
A1 정점에서 C. cingulata가 우점을, 겨울철에서는 목포지역 M1 
정점에서 M. senhousia, 압해지역 A1 정점에서 C. cingulata가 
우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봄철에서는 목포지역 M3 정점에서 R. 
philippinarum, 압해지역 A1 정점에서 C. cingulata가 우점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여름철에서는 목포지역 M3 정점에서 G. japonicus, 
압해지역 A1 정점에서 C. cingulata가 우점을 차지하고 있어 정점

Table 3. Dominant species of macrobenthos at each station 

Season Station Dominant species Density (inds.m-2) Composition ratio (%) 

Autumn M1 Musculista senhousia 1,126 46.1 

 M2 Gammaropsis japonicus 67 25.7 

 M3 Ruditapes philippinarum 230 32.3 

 A1 Cerithideopsilla cingulata 315 54.5 

 A2 Heteromastus filiformis 30 25.8 

 A3 Macrophthalmus japonicus 48 41.9 

Winter M1 Musculista senhousia 704 46.0 

 M2 Gammaropsis japonicus 548 64.9 

 M3 Reticunassa festiva 270 18.8 

 A1 Cerithideopsilla cingulata 122 36.3 

 A2 Macrophthalmus japonicus 37 41.7 

 A3 Cerithideopsilla cingulata 44 42.9 

Spring M1 Littorina brevicula 181 30.3 

 M2 Littorina brevicula 107 19.3 

 M3 Ruditapes philippinarum 419 33.8 

 A1 Cerithideopsilla cingulata 252 76.4 

 A2 Cerithideopsilla cingulata 74 43.5 

 A3 Reticunassa festiva 33 40.9 

Summer M1 Ruditapes philippinarum 352 23.4 

 M2 Littorina brevicula 219 23.8 

 M3 Gammaropsis japonicus 880 39.4 

 A1 Cerithideopsilla cingulata 395 75.5 

 A2 Reticunassa festiva 85 39.0 

 A3 Reticunassa festiva 5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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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우점종이 서로 상이함을 보였고 계절변화도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하계 M1 정점에서는 니질함량이 높고, 유기물 함량이 높은 
퇴적물 특성에서 R. philippinarum이 우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조사지역 갯벌에서 4계절 조사한 정점별 출현종과 개체수 자
료에 근거하여 군집구조분석을 실시하고 얻어진 생태지수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다양도지수는 목포지역에서 1.46~2.41, 압
해지역에서 0.98~2.00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며, 풍부도지수는 목
포지역에서 1.78~3.08, 압해지역에서 0.63~2.40을 보여 계절별, 정
점별 큰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동계 M2 정점은 다른 계절 및 
다른 정점에 비하여 다양도지수와 풍부도지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목포지역이 다양도, 풍부도, 균등도 지수가 압해지역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우점도지수는 압해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유사도 분석 결과는 70%의 유사도 군집을 보이며, 총 8개의 군
집으로 나타났다. 가을철 M1, M2, M3 겨울철 M2의 A그룹, 봄철 
M2, M3 정점의 B그룹, 겨울철 M1, M3, 봄철 M1, 여름철 M1, 
M2, M3 정점의 C그룹, 여름철 A3 정점의 D그룹, 가을철 A1, A2, 
A3 정점의 E그룹, 봄철 A2, A3 정점의 F그룹, 겨울철 A2, 여름철 
A2 정점의 G그룹, 겨울철 A1, A3, 봄철 A1, 여름철 A1 정점의 H
그룹으로 나타났다(Fig. 4). 또한, 계절과 상관없이 60% 수준으로 
각각 목포지역과 압해지역 정점별로 2개의 그룹으로 유사도를 보
였다. 

3. 저서동물분포와 표층 퇴적물 환경 특성과의 상관
관계 

대형저서동물의 군집 특성과 TOC와 IL, 입도와 같은 퇴적물 환
경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다(Table 5). TOC와 IL은 입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고 있었으며(p<0.05), 대형저서동물의 출현종수를 비롯하여 
종 다양도, 풍부도와도 유의한 양의 상관을(p<0.01)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입도는 생물 분포와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목포지역이 압해지역보다 높은 IL 및 TOC 함량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데, 목포지역에서의 높은 유기물 함량 원인은 
M1 정점 인근에서 조선소와 선착장과, M2 정점 인근에서 조선
소, M3 정점 인근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있어 이러한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며, 압
해지역은 주변에 산업시설과 같은 오염 배출원이 없기 때문에 유
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퇴적층에 축적된 
유기물 함량은 저서환경의 오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
다(Ansari et al., 2014). 미국 EPA(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
오염 수준은 IL 함량이 5% 미만인데(Park et al., 2013), 본 연구에서 
목포지역은 하계 이외의 계절에서 3정점 모두 5% 이상의 IL 함량
을 보이고 있어 목포지역의 유기물 함량은 오염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연안지역 갯벌 중 매립개발이 진행중인 송도 
갯벌 및 소래포구 갯벌에서는 IL 함량이 각각 3.44%와 4.07%를, 
TOC 함량은 0.44%와 0.57%를 나타내고, 공장밀집지역 주변의 북
항 갯벌에서 IL 및 TOC가 각각 5.07% 및 0.89%를 나타내고 있어 
공장밀집지역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에 기인하여 북항 갯벌의 오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ark et al., 2013). 목포지역의 
IL 및 TOC 수준은 인천연안지역의 북항 갯벌보다 훨씬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동물의 종 분포에는 유기물 함량과 퇴
적물의 입도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Poore and Rainer,  

Table 4. Seasonal variation of ecological indices on each station 

Season Station (H') (R) (J) (λ) 

Autumn 

M1 2.11 3.08 0.65 0.24 

M2 2.29 2.34 0.87 0.13 

M3 2.41 2.15 0.87 0.11 

A1 1.59 1.73 0.64 0.33 

A2 1.20 0.63 0.87 0.33 

A3 1.84 1.20 0.95 0.17 

Winter 

M1 2.02 2.73 0.66 0.25 

M2 1.46 1.78 0.57 0.43 

M3 2.36 3.03 0.75 0.12 

A1 2.00 2.40 0.74 0.20 

A2 1.46 1.11 0.82 0.28 

A3 1.50 1.08 0.84 0.27 

Spring 

M1 2.32 2.66 0.80 0.14 

M2 2.16 1.90 0.84 0.14 

M3 1.99 2.11 0.72 0.19 

A1 0.98 1.38 0.45 0.59 

A2 1.39 1.13 0.77 0.30 

A3 1.16 0.84 0.72 0.40 

Summer 

M1 2.35 2.19 0.83 0.13 

M2 2.14 2.05 0.79 0.16 

M3 2.00 2.33 0.68 0.21 

A1 1.02 1.44 0.44 0.58 

A2 1.41 1.12 0.73 0.29 

A3 1.71 1.17 0.88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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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Je et al., 1991). 일반적으로 니질 함량이 높은 세립한 퇴적상
에서는 퇴적물식성의 저서동물 출현이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사질 
함량이 많아 조립한 퇴적상에는 부유물식자가 우세하게 출현하
며, 조류의 소통이 잘되는 사질 퇴적상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유
기물 함량으로 인해 부유물식성의 이매패류와 갑각류 또는 육식
자의 출현율이 높다(Frouin, 2000). 본 연구에서도 퇴적물의 입도 
특성에 따라 유기물 함량이 달라지며,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
았지만 입도 특성에 따라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적물의 입도가 세립할수록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
지고,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대형저서동물의 종수나 밀도가 높
게 나타났다. 즉, 세립질의 입도와 유기물의 함량이 높은 목포지
역에서 대형저서동물의 다양도 및 풍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유기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목포지역의 대표적인 
우점종은 M. senhousia으로 나타났다. 특히 M. senhousia 이외에 
T. fragilis 및 C. tentaculata와 같은 오염지표종이 출현하였으며, 압
해지역에서도 M. senhousia 및 T. fragilis가 출현하였다. 새만금 인
근 해역 갯벌 조간대 중부역에서 가장 우점하는 종은 유기물 오
염지표종인 M. senhousia (An et al., 2006)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M. senhousia는 우리나라의 해역에서 TOC 함량이 2% 이하인 퇴
적층에서 출현하고 빈산소 내성도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
히 이들은 짧은 생활사와 높은 번식력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에 
개체수가 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Hong et al., 1997). T. fragilis도 
유기물 함량이 높은 내만역에서 출현하는 대표적인 유기물 오염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Kodama and Hiroguchi, 2011; Seo et al., 

Table 5. Correlation of macrobenthos species diversity indices with environmental parameters 

 Grain size TOC IL Species no. Density H' R J 

Grain size 1        

TOC .512* 1       

IL .445* .957** 1      

Species no. .404 .821** .817** 1     

Density .436* .886** .853** .942** 1    

Diversity (H') .295 .705** .699** .863** .754** 1   

Richness (R) .360 .736** .748** .981** .859** .884** 1  
Evenness (J) .139 .417* .408* .507* .385 .871** .556** 1 

*Correlated at 5% significance level, **Correlated at 1%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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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영산강 하구역에서 우점종으로 출현한 저서동물은 이매패
류인 T. fragilis와 다모류인 Tharyx sp., L. longifolia 등의 기회종으
로 알려져 있으며(Jung et al., 1997), 특히 T. fragilis는 니질 함량, 
용존산소, 유기물 함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L. long- 
ifolia는 유기물 오염이 심한 내만에서 매우 높은 밀도로 출현하며, 
진해만 등 반폐쇄적인 만에서 매우 높은 밀도로 출현하는 다모류
(Shin et al., 1992; Lim and Hong, 1997)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 결
과 목포연안 인근 갯벌은 유기물 오염 배출원이 위치해 있는 목
포지역에서 유기물 오염에 의한 기회종들의 출현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압해지역에서도 이러한 기회종이 출현하고 있어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별로 무안만 초입 목포연안의 인근 갯벌을 
조사하였다. 목포지역은 압해지역의 갯벌보다 세립화 되어 있고 
유기물 함량도 높으며 이에 따라 저서동물의 출현종수와 밀도가 
높고, 종 다양도 및 풍부도가 높지만, 저서동물이 넓고 균등하게 
분포하지 못하면서 기회종의 서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무안만
으로 흘러가는 물길에 위치해 있어 같은 수리적 환경에 놓여있지
만 갯벌의 퇴적물 입도 특성이 다르고, 유기물 농도의 차이를 나
타내며, 이에 기인한 저서동물의 분포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갯벌환경은 주변의 인위적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적으
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염배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의 유기물에 의한 오염관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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