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수심이 얕은 연안은 1차 생산력이 높고, 다양한 형태의 유기

물이 다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먹이

원이 풍부하며, 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은신 공간이 많기 때

문에 포식자로부터 위험이 적다 (Abookire et al., 2000). 사질연

안은 입도가 커서 보수성이 약한 반면 투수성이 크고, 필요한 

영양분이 적으나 통기성이 좋아 유기물의 분해가 빠른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인접한 육상으로부터 공급되는 유기물이 많아 

계절에 따라 일부 해양생물들이 어린 시기를 보내는 곳으로 

시기에 따라 높은 생물량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질연안

은 주로 저서성인 가자미목 (Pleuronectiformes)어류나 쏨뱅이

목 (Scorpaeniformes) 둑중개과 (Cottidae), 농어목 (Perciformes) 
망둑어과 (Gobiidae), 돛양태과 (Callionymidae) 어류 등이 출

현한다 (Im and Lee, 1990; Lee et al., 1995, 1997; Kim et al., 
2012). 잘피가 분포하고 있는 연안 서식지는 잘피가 없는 곳

에 비해 다양한 어종이 출현하며, 많은 개체가 서식한다고 알

려져 있다 (e.g. Kikuchi, 1974; Sogard, 1989; Edgar and Shaw, 
1995). 또한 잘피밭은 어류들의 산란장과 성육장의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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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sh assemblages in a sandy shore and an eelgrass bed were compared based on 
monthly samples in the southern coastal water of Korea. Samples were collected by a beam trawl in 
the sandy shore and a surf net in the eelgrass from March to February 2012. The common fish species 
were Syngnathus schlegeli, Pseudoblennius cottoides, Pholis nebulosa, Favonigobius gymnauchen, 
Gymnogobius heptacanthus,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Takifugu niphobles. Among them 
S. schlegeli, Urocampus nanus, P. cottoides, P. nebulosa, T. niphobles were high abundance in the 
eelgrass bed than in the sandy shore, whereas Acanthogobius flavimanus, Acentrogobius pflaumi, 
F. gymnauchen, G. heptacanthus, P. yokohamae were high in the sandy shore. Aulichthys japonicus, 
Hippocampus coronatus, Sebastes inermis, Lateolabrax japonicus, Siganus fuscescens were found 
in the eelgrass bed, and Thryssa hamiltoni, Mugil cephalus, Inimicus japonicus, Platycephalus 
indicus, Hexagrammos otakii, Furcina ishikawae, Liparis tanakae, Repomucenus curvicornis, and 
Eutaeniichthys gilli were observed in the sandy shore. Species composition and abundance varied 
seasonally in two habitats; The number of species and abundance was high in August and September, 
while biomass was the highest in April and September. Fish numbers as well as biomass were lowest 
in February. Number of individuals and biomass of fish in the eelgrass bed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in the sandy shore. Some fish preferred to live in the eelgrass were collected in the 
sandy shore, while fish preferred to live in the sandy shore were rarely collected in the eel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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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자치어나 어린 유어들이 주로 출현하며, 때때로 포

식동물의 색이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Klumpp et al., 1992; 
Jenkins and Wheatley, 1998; Guidetti, 2000).

이와 같이 연안 서식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성육장 및 산란

장 등 해양생태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등 육상오염원 유입의 증가와 공유수

면 매립, 하구둑 건설 등 해양환경의 오염과 개발로 인해 연

안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Johnston, 1981; Orth et 
al., 2006; An, 2011). 이러한 연안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에서도 연안 어류군집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는 진동만의 어류군집 변화 (Kwak 
et al., 2006)와 거제도의 잘피밭과 사질연안 (Kim et al., 2011, 
2012), 남해 앵강만 잘피밭 (Lee et al., 2016) 등의 월별 어류 

종조성 변화와 연안에서 출현하는 어류의 식성과 생식 (Huh 
and Kwak, 1997a, 1998a; Huh et al., 2008; Baeck et al., 2011; 
Jeong et al., 2015; Kim et al., 2016)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본 연구가 수행된 남해군 삼동면은 상부 조간대는 사질로 

이루어져 있고, 하부 조간대는 사니질로 잘피가 번성해 있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해 삼동면 연안의 사질지역과 잘피

밭에 출현하는 어류를 조사하여 서식환경에 따른 연안 어류의 

출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와 동천리 사

이에 있는 연안으로 내산 저수지의 화천과 갈곡 저수지의 삼

화천이 만난 하천수가 유입되는 하구지역이며, 그 수량은 적

은 편이다 (Fig. 1). 해안선에서 200~300 m까지는 사질이고, 
그 이후 사니질과 뻘로 이루어져 있으며, 잘피가 분포한다. 서
식하는 잘피는 거머리말 (Zostera marina)이며, 잘피밭은 길이 

1,400 m, 너비 100 m 이상 넓게 분포해 있다. 사질 조사지점은 

잘피밭과 50 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행하였고, 잘피밭은 육

지에서 100 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사질 조사지역과 잘피밭 조

사지역은 800 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행하였다. 수심은 간조 

시 70~150 cm 범위였다.

2. 조사방법

조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월별로 사질 1회, 
잘피밭 1회 씩 실시하였다. 사질은 beam trawl (망목 2.5 mm)
을 이용하였고 (Lee et al., 2011a), 잘피밭은 지인망 (망목: 날
개그물 2 mm, 꼬리자루 1 × 1.5 mm)을 이용하여 채집하였다 

(Kim and Gwak, 2006). 예망시간은 5분씩 2회, 예망 면적은 총 

120 m2로 두 조사 지역이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현장의 수온

과 염분 측정은 Multi-Analyzer 815 PDC (ISTEK)를 이용하였

다.
잘피의 계절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월별 1

회씩, 4정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방형구 (0.5 × 0.5 m) 내의 잘

피를 채집하였고, 채집한 잘피는 엽장 (mm)과 습중량 (g/m2)을 

측정하였다. 또한, 잘피의 밀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m2당 줄

기의 수를 계수하였다.

3. 분석방법

채집된 어류는 즉시 냉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Nakabo (2002), Kim et al. (2005)을 이용하여 동정하였고, 분
류체계 및 학명은 Kim et al. (2005)을 따랐다. 개체 측정은 표

준체장 (Standard length, mm)과 습중량 (g)을 측정하였다. 월별 

각 종의 채집 개체수 자료를 토대로 종다양도 (diversity index, 
Shannon and Weaver, 1949)를 산출하였다.

결     과

1. 계절변동

1) 수온과 염분

수온은 1월 6°C에서 8월 27°C 범위로 계절 변화가 뚜렷하

Fig. 1. Map showing the stud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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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염분은 29~34 psu 범위로 담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영향

은 크지 않았다 (Fig. 2).

2) 잘피

잘피의 중량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 1,170.3 g으

로 가장 높았고, 1월과 2월에 각 76.4 g과 77.6 g으로 가장 낮

았다. 엽장의 길이는 잘피의 중량 변화와 매우 유사하였고, 반
면 잘피의 밀도는 겨울에 낮았고 2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Fig. 3).

3) 사질연안의 어류군집

총 18과 29종, 1,636개체, 1,974.2 g의 어류가 조사기간 동

안 채집되었고, 1월에 1개체가 채집되어 가장 적었다. 반면

에 8월에는 가장 많은 412개체가 채집되었다. 우점종은 날개

망둑 (Favonigobius gymnauchen)이었고, 아우점종은 살망둑 

(Gymnogobius heptacanthus)이었다. 3월과 4월에는 베도라치 

(Pholis nebulosa)가 가장 우점하였다. 출현 종수는 9월 14종

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은 1종이 채집되었다. 중량은 3월 267.1 

g과 11월 262.7 g으로 가장 높았고, 2월 4.5 g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4) 잘피밭의 어류군집

총 19과 29종, 2,716개체, 4,283.1 g의 어류가 채집되었고, 2
월은 출현 개체가 없었으며, 8월에는 가장 많은 988개체가 채

집되었다. 우점종은 베도라치였고, 3~6월에 걸쳐 어린 개체들

이 다수 출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가시망둑 (Pseudoblennius 
cottoides)은 3~4월에 어린개제가 다수 출현하였고, 살망둑은 

4~8월에 주로 채집되었으며, 독가시치 (Siganus fuscescens)는 

8월에 총 개체수의 99% 이상의 유어들이 출현하였다. 출현 종

수는 8월이 17종으로 가장 많았고, 2월에는 한 종도 채집되지 

않았다. 생체량은 4월 797.0 g으로 가장 많았고, 1월 6.6 g, 2월 

0.0 g이었다 (Table 2).

2. 주요종의 출현양상

1) 사질연안

사질연안의 우점종인 날개망둑은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채

집되었다. 11월에는 22.7±7.0 mm의 어린 개체들이 주로 관

찰되었고, 8월에는 59.8±3.6 mm 큰 개체들이 주로 관찰되었

다 (Fig. 4A). 아우점종인 살망둑의 체장은 17.7~46.3 mm 범
위였고, 7월과 8월 각각 30.2±2.5와 32.2±4.0 mm의 개체들

이 출현하였다 (Fig. 4B). 베도라치는 3월과 4월에 주로 출현하

Fig. 2. Monthly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 and salinity (B) 
in Namhae, Korea from March 2011 to Februar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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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3월에는 34.1~117.5 mm 범위의 개체가 관찰되었고, 평
균 50.1±12.8 mm였으며, 4월은 31.7~60.3 mm 범위로 평균 

46.2±6.3 mm의 개체들이었다 (Fig. 4C).
이후 평균 체장이 5월 70.9±33 mm, 6월 94.1±35.3 mm 증

가하기 시작하면서 채집되는 개체수가 감소되었고, 7월 이후

에는 소수 개체만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았다.

2) 잘피밭

개체수가 가장 많은 베도라치와 가시망둑 그리고 독가시치

는 유어들이었다. 이외에 살망둑도 8월에 출현한 대부분의 개

체가 유어였으며, 잘피밭에서 채집된 다른 어종의 경우도 대

부분 어린 개체들이었다. 개체의 크기들을 살펴보면 베도라

치의 경우 3월 39.0±8.8 mm, 최소 18.9 mm, 최대 181.2 mm
였다.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과 7월에는 각각 평균 

71.9±12.7 mm, 81.7±16.1 mm였다 (Fig. 4D). 가시망둑은 3월 

22.9±2.5 mm, 4월 31.5±4.8 mm의 개체들이 채집된 후 점차 

그 수가 감소하였다. 독가시치는 8월 최소 16.6 mm, 최대 29.9 

mm, 평균 21.3±2.0 mm 개체들이 일시적으로 다수가 출현하

였다.

3. 사질연안과 잘피밭 어류 종조성 비교

두 곳의 조사지점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종은 총 19종이었다 

(Table 3). 실고기, 가시망둑, 베도라치, 살망둑, 복섬 (Takifugu 
niphobles) 5종이 주로 출현하였고, 특히 베도라치와 살망둑

은 두 곳 모두에서 출현률이 높았다. 공통 출현종 중 풀해

마 (Urocampus nanus, 66.7%)와 가시망둑 (58.3%)은 사질

연안보다 잘피밭에서 더 많이 출현하였고, 반면에 문절망둑 

(Acanthogobius flavimanus, 66.7%), 줄망둑 (Acentrogobius 
pflaumi, 50.0%), 날개망둑 (91.7%)은 사질연안에서 더 많이 

Fig. 4. Monthly variations in body length-frequency distribution of major species in Namhae, Korea from March 2011 to February 2012 (A~C: 
Sandy shore, D: Eelgrass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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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였다. 붕장어 (Conger myriaster), 실비늘치 (Aulichthys 
japonicus), 해마 (Hippocampus coronatus), 볼락 (Sebastes 
inermis),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점농어 (Lateolabrax 
maculatus), 노랑촉수 (Upeneus japonicus), 망상어 (Ditrema 
temminckii), 풀망둑 (Synechogobius hasta), 독가시치는 잘피

밭에서만 출현하였고, 풀반지 (Thryssa hamiltoni), 숭어 (Mugil 
cephalus), 쑤기미 (Inimicus japonicus), 조피볼락 (S. schlegeli), 
양태 (Platycephalus indicus),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알롱횟대 (Furcina ishikawae), 꼼치 (Liparis tanakae), 동갈양태 

(Repomucenus curvicornis), 댕기망둑 (Eutaeniichthys gilli)은 

사질에서만 관찰되었다. 출현종의 특징으로는 사질연안에서는 

망둑과 같은 저서성 어류나 가자미과 유어의 출현 빈도가 높

았고, 잘피밭에서는 소형어종이나 유어가 주로 출현하였다.

고     찰

본 연구의 잘피 지역에 출현한 대부분의 종들은 크기가 작

은 소형어 또는 치어들이었고, 이는 잘피 줄기로 인해 만들어

진 복잡한 서식구조가 소형어 및 자치어의 은신처로서 성육

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조사지역에서 사질

연안은 날개망둑, 문절망둑, 문치가자미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등 사질을 선호하는 저서성 어종들이 출현하기도 

하였지만, 실고기 (Syngnathus schlegeli), 풀해마, 살망둑, 가시

망둑과 베도라치의 치어 등 잘피밭이나 해조류 주변을 서식

처로 선호하는 어종들도 다수 출현하였다. Lee et al. (2011a)
은 주변에 잘피밭이 없고, 사질연안으로만 이루어진 거제도 

구조라 지역에서 beam trawl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망둑어

과, 돛양태과, 둑중개과 어류가 주로 출현하였다. 망둑어과 중

에서도 날개망둑과 바닥문절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외에 별넙

치 (Pseudorhombus cinnamoneus), 동갈양태 등 본 연구와 유

사한 어종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잘피밭에서는 사

질연안에서 출현하는 어종들이 거의 채집되지 않았다. Kim et 
al. (2011)과 Kim et al. (2012)은 본 연구와 유사하게 거제도 

명사 지역에서 잘피밭과 사질연안의 어류상을 조사하였고, 사
질연안에서는 잘피밭을 선호하는 어류들이 다수 출현하였지

만, 잘피밭에서는 사질연안을 선호하는 어종이 거의 출현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매우 일치하였다. 이러한 어류상의 차이

는 일부 종의 어류들은 잘피가 없는 지역에서 섭이활동을 하

면서 잘피를 은신처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Robertson, 
1980; Summerson and Peterson, 1984). 또한, 잘피밭과 사질

연안이 인접해 있는 서식지 특성과 지역적 차이로 생각되며, 
조사방법에 의한 채집의 변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베도라치와 가시망둑 치어들은 잘피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Ta

b
le

 3
. C

om
pa

ris
on

 o
f o

ur
 re

su
lt 

to
 th

os
e 

fr
om

 th
e 

ot
he

r s
ite

s i
n 

th
e 

so
ut

he
rn

 c
oa

st
al

 w
at

er
s o

f K
or

ea

Sa
nd

y 
sh

or
e

Ee
lg

ra
ss

G
uj

or
a

M
ye

on
gs

a
N

am
ha

e
Pu

ng
hw

a
M

ye
on

gs
a

N
am

ha
e

Sa
m

pl
in

g 
pe

rio
d

20
05

.0
3~

20
06

.0
2

20
09

.0
8~

20
10

.0
7

20
11

.0
3~

20
12

.0
2

20
10

.1
1~

20
11

.1
0

20
09

.0
8~

20
10

.0
7

20
11

.0
3~

20
12

.0
2

Sa
m

pl
in

g 
ge

ar
B

ea
m

 tr
aw

l
B

ea
m

 tr
aw

l
B

ea
m

 tr
aw

l
Su

rf
 n

et
Su

rf
 n

et
Su

rf
 n

et
M

es
h 

si
ze

2.
5 m

m
2.

5 m
m

2.
5 m

m
2.

0 m
m

2.
0 m

m
2.

0 m
m

Sa
m

pl
in

g 
ar

ea
60

 m
2

60
 m

2
12

0 m
2

12
0 m

2
12

0 m
2

12
0 m

2

N
o.

 o
f s

pe
ci

es
20

38
29

30
31

29
N

o.
 o

f i
nd

iv
id

ua
ls

22
4

1,
23

2
1,

63
6

5,
51

1
1,

38
7

3,
04

5
B

io
m

as
s (g

)
53

4.
9

5,
27

7.
7

1,
97

4.
2

6,
93

3.
4

4,
77

6.
5

4,
46

3.
2

D
iv

er
si

ty
 in

de
x

2.
02

2.
24

2.
00

1.
47

2.
29

1.
98

D
om

in
an

t s
pe

ci
es

Fa
vo

ni
go

bi
us

 g
ym

na
uc

he
n 

(3
7.

5%
)

Tr
ac

hi
no

ce
ph

al
us

 m
yo

ps
 

(1
2.

1%
)

Ps
eu

do
bl

en
ni

us
 p

er
co

id
es

 

(1
0.

7%
)

Fa
vo

ni
go

bi
us

 g
ym

na
uc

he
n 

(2
8.

8%
)

Ta
ki

fu
gu

 n
ip

ho
bl

es
 

(2
2.

7%
)

H
yp

od
yt

es
 ru

br
ip

in
ni

s 

(1
5.

2%
)

Fa
vo

ni
go

bi
us

 g
ym

na
uc

he
n 

(3
4.

8%
)

G
ym

no
go

bi
us

 h
ep

ta
ca

nt
hu

s 

(2
3.

2%
)

Ph
ol

is
 n

eb
ul

os
a  

(1
6.

0%
)

Ph
ol

is
 n

eb
ul

os
a 

(6
1.

5%
)

Sy
ng

na
th

us
 sc

hl
eg

el
i 

(1
0.

9%
)

Ru
da

ri
us

 e
rc

od
es

 

(9
.4

%
)

Ru
da

ri
us

 e
rc

od
es

  

(2
7.

3%
)

G
ym

no
go

bi
us

 h
ep

ta
ca

nt
hu

s 

(2
4.

0%
)

D
itr

em
a 

te
m

m
in

ck
ii 

(1
0.

4%
)

Ph
ol

is
 n

eb
ul

os
a  

(3
2.

4%
)

Si
ga

nu
s f

us
ce

sc
en

s 

(2
4.

9%
)

Ps
eu

do
bl

en
ni

us
 c

ot
to

id
es

 

(1
6.

8%
)

R
ef

er
en

ce
s

Le
e 

et
 a

l. (2
01

1a
)

K
im

 e
t a

l. (2
01

2)
Pr

es
en

t s
tu

dy
K

im
 a

nd
 G

w
ak

 (2
01

2)
K

im
 e

t a
l. (2

01
1)

Pr
es

en
t s

tu
dy



62      김준섭·이용득·이승환·박준수·곽우석

3월과 4월에 출현하였고, 국내의 Lee et al. (2000)과 Kim and 
Gwak (201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시기에 베도라치와 가시

망둑 치어들이 출현하였다. 베도라치의 산란 시기는 11~12월

이며 (Kang et al., 1996), 가시망둑은 10월 말부터 2월 (Kimura 
et al., 1987; Yoo et al., 2003)로 이 시기에 부화한 치어들이 잘

피밭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동일한 크기의 베도

라치가 가장 선호하는 먹이는 요각류이며, 성장함에 따라 옆

새우류와 카프렐라류를 섭이한다고 보고하였으며 (Huh and 
Kwak, 1997b), 가시망둑은 단각류와 어류 및 새우류와 같이 

비교적 큰 크기의 먹이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Huh and Kwak, 
1998b). 잘피밭에 서식하는 요각류와 단각류는 2~7월 풍부하

게 나타나므로 (Jeong et al., 2004), 잘피밭을 성육장으로 활발

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망둑은 산란 수온과 유사한 시기인 3~4월에

는 사질연안보다 잘피밭에서 다수의 개체가 채집되었고, 살망

둑의 치어시기인 7~8월에는 잘피밭보다 사질연안에서 더 많

은 개체가 채집이 되어 산란시기에는 잘피밭을 주로 이용하

며, 치어시기부터는 잘피밭 인근 사질연안에서 생활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지역과 같이 잘피밭과 사질연안이 인접

한 곳에서 조사를 진행한 Kim et al. (2011, 2012)의 연구결과

에서도 살망둑은 사질연안에 더 많이 출현하였다. 반면에 잘

피가 없는 사질연안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는 살망둑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Lee et al., 2011a). Dotsu (1984)는 살망둑이 

잘피밭에서 무리지어 서식한다고 하였으며, Horinouchi et al. 

(2009)은 살망둑이 잘피밭 인근 사질연안에 서식하며 포식자

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피밭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토대로 살망둑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 가장 알맞은 

서식지 환경이 잘피밭과 사질연안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독가시치의 경우 8~9월에 약 21.3 mm의 어린 개체들이 다

수 출현하였고, 8월에 99.5% 이상의 개체가 출현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거제도 저구 잘피밭의 연구

에서도 20.0~30.0 mm 어린 개체들이 9월과 10월에 다수 출

현한 바 있다 (Lee et al., 2011b). 다수의 독가시치가 집중적으

로 출현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크기의 개체가 동일

하게 잘피밭이라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출현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한 것 같다. Honda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산호초와 해

초지, 맹그로브의 3개의 서식지 중 80.0 mm 이하의 독가시치

는 맹그로브에서 주로 출현하고, 80.0~120.0 mm 크기의 개체

들은 해초지에서 출현하였다. 한국의 경우 맹그로브 숲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는 할 수 없었지만 잘피밭

이 맹그로브 숲과 같이 연안의 얕은 지역에 분포해 있기 때

문에 맹그로브 숲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illans et al. (2004)의 독가시치 먹이 선택실험 연구결과 서실

류 (Acanthophora spicifera), 꼬시래기류 (Gracilaria edulis), 해

초 (eelgrass) 순으로 선호하였다. Chung and Youn (2011)의 연

구에 따르면 규조류에는 잘피 잎에 붙어 서식하는 종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부착조류는 잘피밭에 서식하는 단각류의 중

요한 먹이로도 이용된다 (Morgan and Kitting, 1984). 이러한 

결과로 볼 때, 7~8월에 산란되어 부화한 유어들이 잘피 잎에 

서식하는 부착조류나 단각류 등을 섭이하기 위한 일시적인 성

육장으로 잘피밭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다만, 8
월 이후 출현량 감소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독가시

치 유어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남해 삼동면 연안의 사질과 잘피밭의 어류군집을 비교하기 

위해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소형 beam trawl과 

지인망을 이용하여 어류를 매월 채집하였다. 두 곳의 조사지

점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종은 총 19종이었다. 실고기, 풀해마, 
가시망둑, 돌팍망둑, 감성돔, 베도라치, 문절망둑, 줄망둑, 날개

망둑, 살망둑, 두줄망둑, 문치가자미, 복섬 등이 공통으로 출현

하였고, 이 중 실고기, 풀해마, 가시망둑, 베도라치, 복섬은 잘

피밭에서, 돌팍망둑, 감성돔, 문절망둑, 줄망둑, 날개망둑, 살망

둑, 두줄망둑, 문치가자미는 사질연안에서 주로 출현하였다. 
실비늘치와 해마, 볼락, 농어, 독가시치는 잘피밭에서만 출현

하였고, 풀반지, 숭어, 쑤기미, 양태, 쥐노래미, 알롱횟대, 꼼치, 
동갈양태, 댕기망둑은 사질에서만 출현하였다. 채집된 어류 대

부분은 소형어나 유어로 남해 연안의 잘피밭과 사질연안이 이

들 어류의 성육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현 종수

는 2011년 8~9월에, 개체수는 2011년 8월이 가장 높았다. 생
체량은 2011년 4월과 9월에 가장 높았다. 대체적으로 겨울철

에는 출현 종수, 개체수 및 생체량이 모두 낮았다. 개체수 및 

생체량은 사질연안에 비하여 모두 잘피밭에서 높았으며, 사질

연안에서는 잘피밭을 선호하는 어류들이 다수 출현하였지만, 
잘피밭에서는 사질연안을 선호하는 어종이 거의 출현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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