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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해 중부에 위치하는 보령 연안은 북으로 안면도, 효자도, 원
산도 등의 섬들로 둘러싸인 반 폐쇄성 내만인 천수만과 남으로 
금강하구와 같은 다양한 수리환경이 존재하고, 주변에 대천천 
하구,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불모도, 용도와 같은 크고 작은 여
러 섬과 천수만 남쪽 입구의 좁고 깊은 협수로가 존재해 매우 복
잡한 해저지형을 형성한다(Choo and Yoon, 2017). 보령연안의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저지형은 큰 조차와 빠른 조류가 특징적
이며(KHOA, 2015), 동해역은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성육에 적합
한 천수만, 패류나 갑각류 서식에 적합한 간석지, 풍부한 유기물
을 운반하는 금강과 대천천, 방조제 등의 존재로 어업 및 수산자
원이 다양하다(NIFS, 2000). 하지만 90년대부터 시작된 대규
모 간척사업 또는 해안매립공사로 인해 연안의 지형과 생태 등
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Koo, 
1997). 또한 각종 불법어업과 남획으로 인해 어업자원에 심각
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천수만은 방조제 건설로 어류의 종조성
이 변해가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Lee and Hwang, 1995). 연

안은 서식하는 어류 뿐만 아니라 천해에서 산란하고 어린시기
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서해 남부연안은 황해나 동
중국해에서 수산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어류의 산란장과 성육장
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연구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Allen, 1982; Lee and Seok, 1984; Lee, 1996)
서해 연안은 강한 조류가 작용하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안
강망과 낭장망 같은 수동적인 어구를 이용한 어업이 발달하였
다. 능동어구와 수동어구에 채집되는 어류는 서로 다르지만 종
의 수는 거의 일정하며, 오타트롤과 같은 능동어구에 비해 주
목망은 표층에 부유하는 어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et al., 1998). 수동어구를 이용한 어획물 종조성에 대한 
연구는 인천 연안(Song et al., 2008), 경기도 화성 연안(Cha et 
al., 2013), 전남 여수(Jeong et al., 2015b), 진도 연안(Jeong et 
al., 2015a)등에서 수행되었다. 보령 연안에서 해양환경(Choo 
and Yoon, 2017)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는 빔트롤을 이용한 연구가 있었다(Lee et al., 2010). 연안개량
안강망은 충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구로 2019년 충남
지역 수산물 총 생산량(Statistics Korea, 2019)의 약 40%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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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량안강망과 근해안강망이 차지함으로 연안어업의 효율적
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안개량안강망으로 어획되는 어류의 종
조성을 파악하여 어업자원의 변동추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재료 및 방법

보령 연안에 설치된 안강망 어획물의 종조성 변동을 조사하
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1회 조사하였
다(Fig. 1).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날 전·후 2일 사이에 어획
된 어획물 전량을 빙장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후 동정하였으
며, 체장과 체중은 각각 1 mm와 0.1 g까지 측정하였다. 연안개
량안강망은 7월이 금어기이고, 2018년 8월과 2019년 1월은 기
상 악화로 채집을 하지 못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종 동정
은 NFRDI (2005), Kim et al. (2005) 등을 이용하였으며, 조
사해역의 수온과 염분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
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해양 관측 정보시스
템 해양관측정보에 대천해수욕장 해양관측부이 자료를 분석하
여 이용하였다. 조사기간 중 어획된 생물군집 구조 분석을 위
해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겨울철(12-2
월)로 나누어 종 다양도(diversity), 우점도(dominance), 균등도
(dveness) 및 풍부도(richness) 지수를 구하였다. 어류 군집의 
유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Pianka (1973)의 중복도 지수를 이
용하였다. 또한 군집 분석 결과 분리된 생물군집에 영향을 미치
는 종을 분석하고 기여율을 파악하기 위해 SIMPER 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PRIMER v5 statistical package 
(Clarke and Gorley, 2001)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Aij=  
∑(Pih-Pjh )

∑Pih
2×∑Pjh

2

Pih, 채집시기 h에 채집된 전체 개체수에 대한 어종 i의 개체
수의 비율
Pjh, 채집시기 h에 채집된 전체 개체수에 대한 어종 j의 개체
수 비율

결   과

수온·염분 변화

2018년 조사해역의 수온과 염분의 범위는 2.5-26.7°C, 24.73-
31.96 psu으로 나타났고 2019년 수온과 염분은 4.8-26.6°C, 
21.44-31.07 psu의 범위를 보였다(Fig. 2). 

출현종 현황

조사기간 동안 총 14목 44과 87종 10,863개체의 어류가 채집
되었다(Table 1). 분류군별 출현 어종을 살펴보면 농어목(Per-
ciformes)이 20과 38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쏨뱅이목(Scorpae-

niformes)이 8과 12종, 가자미(Pleuronectiformes)목이 5과 13
종 순으로 출현하였다. 다음으로는 청어목(Clupeiformes) 2
과 8종, 복어목(Tetraodontifomes) 2과 5종, 홍메치목(Aulopi-
formes) 1과 3종, 큰가시고기목(Gasterosteiformes) 1과 2종이 
출연하였고, 동갈치목(Beloniformes)과 바다빙어목(Osmeri-
formes), 숭어목(Mugiliformes), 아귀목(Lophiiformes), 홍어
목(Rajiformes) 1과 1종씩 출현하였다. 
개체수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어종은 꼼치(Liparis tanakae)로 

2,592개체가 출현하여 전체 출현 개체수의 19.8%를 자치하였
다. 그 다음으로는 도화망둑(Amblychaeturichthys hexanema)
과 눈강달이(Collichthys niveatus)가 1,388개체, 1,230개체로 
각각 12.4%, 11.0%를 차지하였다. 그 외 멸치(Engraulis ja-
ponicus), 참돛양태(Repomucenus koreanus), 참조기(Larimi-
chthys polyactis), 싱어(Coilia mystus), 까나리(Ammodytes 
personatus) 순으로 출현하였고, 이들이 전체 개체수의 73.4%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in the water off Bory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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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variation comparison in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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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species composition of fish collected by coastal stow net in the coastal waters of Boryeong, Korea from 2018. 

Species
Jan. Feb. Mar. Apr. May Jun. Sep. Oct. Nov. Dec. Total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Decapterus 
maruadsi 140 1383 140 1,384

Trichiurus lepturus 106 6951 5 663 3 9 2 28 116 7,652

Acanthopagrus 
schlegelii 2 231 2 232

Cynoglossus 
robustus 3 309 3 309

Scomber japonicus 1 70 15 257 6 608 22 936

Hapalogenys mu-
cronatus 3 467 3 468

Ammodytes per-
sonatus 9 111 4 22 16 27 29 162

Cociella crocodila 1 149 1 149

Sphyraena pinguis 2 102 40 1,919 42 2,022

Liparis tanakae 6 4,498 230 17,634 491 12,564 2,152 9,674 202 1,401 160 4,462 2 2,722 1 1,217 7 5,457 3,251 59,633

Saurida elongata 4 1,780 4 1,781

Paralichthys oliva-
ceus 1 437 2 545 1 4 4 987

Zebrias fasciatus 1 144 4 223 1 65 6 434

Liparis chefuensis 3 30 3 40 3 45 1 20 10 138

Collichthys niveatus 3 19 1,191 9,429 207 1,570 28 236 2 18 5 88 1,436 11,364

Pampus echino-
gaster 10 363 3 242 5 368 21 744 39 1,719

Pleuronichthys 
cornutus 1 0.68 2 770 1 90 9 581 2 137 3 285 18 1,865

Amblychaeturich-
thys hexanema 1352 6,356 31 163 496 3,072 1,879 9,593

Neosalanx ander-
ssoni 3 5 8 30 11 36

Banjos banjos 2 2 2 2

Kareius bicoloratus 1 150 1 151

Oplegnathus 
fasciatus 1 43 1 44

Zoarces gillii 1 300 1 363 14 1,994 1 122 1 283 18 3,063

Thamnaconus 
modestus 1 146 1 13 1 584 3 744

Saurida undosqua-
mis 2 273 2 274

Engraulis japonicus 1 16 876 4,001 960 3,399 46 99 7 16 308 613 52 85 2,250 8,231

Pleuronectes yoko-
hamae 2 477 3 705 12 2,295 2 605 19 4,084

Tridentiger bifas-
ciatus 240 850 20 120 260 971

Johnius belengerii 5 66 19 90 24 156

Uranoscopus 
chinensis 8 119 8 119

Cynoglossus semi-
laevis 6 690 1 130 7 820

Setipinna tenuifilis 136 1,486 136 1,486

Sardinella zunasi 2 17 70 369 1 17 73 404

Pampus argenteus 5 473 6 597 11 1,070

N and W represent the number of individuals and bioma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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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Jan. Feb. Mar. Apr. May Jun. Sep. Oct. Nov. Dec. Total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Argyrosomus 
argentatus 7 921 17 84 4 55 3 85 31 1,145

Takifugu niphobles 2 54 5 132 25 948 32 1,135

Conger myriaster 1 101 1 56 2 158

Hemitripterus vil-
losus 8 2,541 3 730 4 705 2 627 1 190 1 718 19 5,514

Selar crumenoph-
thalmus 1 1 1 1

Chelidonichthys 
spinosus 3 629 3 629

Ernogrammus 
hexagrammus 1 7 1 8

Chaeturichthys 
stigmatias 6 35 4 46 160 592 2 10 172 684

Cryptocentrus filifer 3 5 3 17 20 93 26 117

Coilia mystus 4 3 108 780 32 200 144 985

Tridentiger barbatus 2 6 2 6

Platycephalus 
indicus 12 1121 5 570 19 3292 36 4,985

Apogon lineatus 120 553 78 33 108 164 306 751

Cynoglossus ab-
breviatus 11 495 11 495

Coilia nasus 4 73 38 539 48 581 20 159 110 1,353

Minous monodac-
tylus 2 19 73 978 3 83 78 1,081

Saurida microlepis 4 199 4 200

Trachurus japonicus 7 11 7 11

Konosirus punctatus 37 1,325 37 1,325

Cottiusculus 
schmidti 2 7 1 6 3 14

Sebastes schlegelii 3 48 1 40 2 590 6 679

Nuchequula 
nuchalis 1 6 4 20 5 27

Hyporhamphus 
intermedius 2 5 20 87 22 92

Hexagrammos otakii 1 85 1 2 1 3 3 91

Pagrus major 1 107 1 107

Repomucenus 
koreanus 17 75 120 496 885 4,358 124 536 1 10 2 14 1,149 5,490

Takifugu chinensis 2 431 2 432

Cynoglossus joyneri 4 93 4 94

Mugil cephalus 1 2 3 12 4 14

Larimichthys 
polyactis 20 294 31 1,072 3 58 54 1,424

Thryssa kam-
malensis 3 34 5 56 122 173 15 34 145 298

Sillago japonica 5 21 22 169 27 191

Erisphex pottii 2 2 2 2

Thryssa adelae 19 130 19 130

Okamejei kenojei 2 758 2 710 1 80 5 1,549

N and W represent the number of individuals and biomass (g).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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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ur major dominant species proportion of individuals by coastal stow net in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fro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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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Jan. Feb. Mar. Apr. May Jun. Sep. Oct. Nov. Dec. Total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Takifugu obscurus 1 72 1 73

Lophius litulon 4 1,211 1 154 2 955 8 3,634 19 6,332 4 2,195 1 349 13 7,738 5222,570

Sebastes koreanus 4 16 4 17

Pholis fangi 16 60 12 130 1 9 20 289 2 34 1 1 52 526

N and W represent the number of individuals and biomass (g).

Table 1. Continued

를 차지하여 우점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꼼치
는 전체 개체수의 25.7%를 차지하였으며, 도화망둑은 16.1%, 
눈강달이와 멸치가 각각 14.2%, 11.5%를 차지하며 우점하였
고 2019년에는 망둑어류(Gobiidae spp.)가 12.9%를 차지하
여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꼼치, 참조기, 싱어가 
10.7%, 8.6%, 7.5% 순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출현종

전체 출현종의 연도별, 계절별 군집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
도별로 봄철(3-5월), 여름철(6-8월), 가을철(9-11월), 겨울철
(12-2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2018년도 계절별 종수는 겨울철에 48종으로 가장 많았고, 여
름철에 22종으로 가장 적었다. 봄철에는 36종, 가을철에는 30
종이 채집되었다. 채집개체수는 봄철이 5,184개체로 가장 많았
고, 겨울철 3,568개체, 여름철 1,366개체, 가을철 1,123개체 순
으로 어획되었다. 2018년 봄철에는 꼼치가 41.5%로 가장 높은 

출현량을 보였고, 참돛양태, 멸치가 각각 17.0%, 16.9%로 우
점하였다. 여름철에는 멸치가 70.3%로 극우점하였고, 그 다음
으로 꼼치, 열동가리돔(Apogon lineatus)이 11.7%와 8.8%로 
우점하였다. 가을철에도 멸치가 27.4%로 우점하였으며 가라지
(Decapterus maruadsi)와 청멸(Thryssa kammalensis), 열동가
리돔 순으로 출현량을 보였다. 겨울철에는 도화망둑과 눈강달
이가 각각 37.9%, 33.4% 출현하였다(Fig. 3). 

2019년의 계절별 종수는 봄철에 41종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
철에 28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을철에는 37종, 겨울철에는 
36종이 출현하였다. 봄철에 2,874개체가 채집되었으며, 겨울
철 1,072개체, 가을철 442개체, 여름철 385개체 순으로 출현하
였다. 봄철 우점어종은 망둑어류로서 18.4%를 차지하였고, 꼼
치 15.3%, 참조기 12.2%로 순으로 출현하였다. 여름철에는 전
갱이(Trachurus japonicus)가 34.0%로 가장 우점하였고, 꼬치
고기(Sphyraena pinguis)와 고등어(Scomber japonicus)가 각
각 18.0%와 15.2%를 차지하였다. 가을철에는 멸치가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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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점하였으며, 일지말락쏠치(Minous monodactylus)와 고
등어, 갈치(Trichiurus lepturus) 순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에는 
싱어가 28.7%, 참돛양태 20.9%를 보였으며, 반지(Setipinna 
tenuifilis)와 줄공치(Hyporhamphus intermedius) 순으로 출현
하였다(Fig. 4).

계절별 생태 지수와 유사도

보령 연안에서 연안개량안강망으로 채집한 어류의 계절별 군
집분석을 수행하였다(Fig. 5). 종 다양성 지수는 2019년 여름
철이 2.615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8년 여름철이 1.172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풍부도 지수와 균등도 지수는 각각 5.765-
2.909과 0.379-0.712의 범위를 보였는데 두 지수는 2019년 가
을철이 가장 높았고, 2018년 여름철의 값이 가장 낮았다. 우점
도는 2018년 여름철이 0.820로 가장 높았고 2018년 봄철이 
0.337로 가장 낮았다. 
계절별 군집에서 유사도는 30% 수준에서 group A와 group 

B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 6). group A는 2018년 여
름철과 가을철 그리고 2019년 여름철과 가을철로 구분되었고, 
group B는 2018년 봄철과 겨울철, 2019년 봄철과 겨울철 그
룹으로 구분되었다. 각 그룹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3종을 살펴
보면 group A에서는 멸치 16.76%, 고등어 10.45%, 열동가리
돔 9.56%의 기여율 보였고, group B는 참돛양태 8.42%, 싱어 
6.94%, 웅어(Coilia nasus) 6.63%의 기여율이 차례로 나타났
다. group A와 group B의 유의한 차이에 영향을 준 어종은 도화
망둑 3.86%, 참돛양태 3.76%, 싱어 3.70%로 어종에 따른 기여
율이 나타났다(Table 3).

주요 종 체장조성

보령 연안에서 어획된 소형 어류 5종을 선택하여 월별 체장범
위를 나타내었다(Fig. 7). 멸치는 모든 계절에 출현하였는데, 봄
철과 여름철에 평균 10.0 cm 이상의 체장을 보였고 가을철과 
겨울철에는 5.0-7.0 cm 사이의 소형 개체가 출현하였다. 민어
는 늦은 겨울이나 봄철에 평균 5.0 cm 내외의 소형 개체가 어획
되었고, 전갱이는 주로 여름철에 평균 체장이 8.5 cm 내외로 출

Fig. 5. Seasonal diversity, richness, evenness and dominance index 
of fish by coastal stow net in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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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our major dominant species proportion of individuals by coastal stow net in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fro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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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species composition of fish collected by coastal stow net in the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from 2019. N and W 
represent the number of individuals and biomass (g)

Species
Feb. Mar. Apr. May Jun. Aug. Sep. Oct. Nov. Dec. Total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Decapterus maruadsi 1 4 2 38 3 44

Trichiurus lepturus 3 18 1 38 35 2,307 12 1,247 11 823 7 98 69 4,533

Acanthopagrus 
schlegelii 1 749 1 62 2 137

Cynoglossus 
robustus 1 8 1 148 2 156

Scomber japonicus 59 3685 39 3,066 20 2,405 118 9,156

Hapalogenys mucro-
natus 3 432 3 432

Ammodytes per-
sonatus 24 97 56 120 7 44 250 406 1 2 338 670

Cociella crocodila 2 622 2 622

Sphyraena pinguis 2 516 70 612 4 112 76 1,241

Liparis tanakae 2 912 8 983 184 448 440 2,623 2 172 5 3,719 4 4,653 645 13,512

Repomucenus 
beniteguri 16 80 6 46 10 49 32 176

Saurida elongata 3 513 1 32 6 667 1 82 11 1,296

Paralichthys oliva-
ceus 1 496 1 497

Zebrias fasciatus 1 200 1 38 2 238

Liparis chefuensis 3 39 3 40

Collichthys niveatus 8 81 39 419 3 36 2 68 52 605

Pampus echino-
gaster 1 12 1 83 9 622 2 214 7 251 20 1,184

Pleuronichthys 
cornutus 1 60 1 100 1 171 1 138 6 710 2 188 12 1,368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8 12 36 304 8 78 52 394

Neosalanx ander-
ssoni 36 65 36 66

Kareius bicoloratus 252,129 2 306 1 242 2 877 30 3,556

Oplegnathus fas-
ciatus 2 298 2 298

Zoarces gillii 1 207 6 14 7 221

Thamnaconus 
modestus 2 7 1 49 3 57

Gobiidea 60 52 528 416 44 36 632 504

Setipinna tenuifilis 88 331 144 464 51 677 15 190 12 327 2 23 312 2,013

Sardinella zunasi 1 22 1 37 2 60

Pseudorhombus 
cinnamoneus 4 10.8 3 279 7 290

Argyrosomus argen-
tatus 8 591 1 95 1 6.42 30 1,065 9 253 49 2,012

Takifugu niphobles 1 21 12 126 162 1,509 38 361 213 2,018

Conger myriaster 2 110 2 111

Hemitripterus villosus 171,403 22 691 1 1 1 324 41 2,420

Scomberomorus 
niphonius 29 2,545 3 1,101 32 3,646

Selar crumenoph-
thalmus 1 99 1 99

Mugil cephalus 9 654 9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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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Feb. Mar. Apr. May Jun. Aug. Sep. Oct. Nov. Dec. Total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Chaeturichthys 
stigmatias 4 48 9 80 13 128

Syngnathus schlegeli 12 12 12 12

Cryptocentrus filifer 4 6 8 40 1 2 13 48

Coilia mystus 308 589 4 20 64 618 376 1,228

Tridentiger barbatus 1 0.24 1 0

Platycephalus 
indicus 12,583 4 879 4 794 2 414 2 178 2 308 15 2,831

Plectorhinchus 
cinctus 1 217 1 218

Apogon lineatus 2 14 1 8 25 20 28 42

Cynoglossus ab-
breviatus 2 170 2 171

Coilia nasus 44 778 236 278 2 119 282 1,176

Minous monodac-
tylus 45 1,245 45 1,246

Trachurus japonicus 132 852 132 852

Konosirus punctatus 1 52 3 284 1 32 12 301 2 69 4 129 7 170 30 1,039

Pseudorhombus 
pentophthalmus 1 2 2 4 3 6

Acentrogobius pel-
lidebilis 96 176 96 176

Repomucenus 
koreanus 224 936 36 144 87 344 64 3,102 5 64 1 18 417 4,609

Takifugu chinensis 1 131 3 452 1 145 5 729

Cynoglossus 
joyneri 1 131 2 82 3 214

Larimichthys 
polyactis 1 29 1 48 2 78

Sillago japonica 1 1 3 29 7 179 1 1 12 182

Thryssa adelae 10 274 1 38 11 313

Takifugu obscurus 1 6 4 152 5 159

Lophius litulon 5 2,196 3 2,790 3 4,263 2 1,678 9 2,890 21 9,153 43 22,971

Paraplagusia 
japonica 1 178 1 178

Pholis fangi 28 219 12 72 1 7 3 31 1 7 1 2 46 339

Takifugu poecilo-
notus 2 69 11 1,163 13 1,232

Hippocampus 
trimaculatus 1 1 1 1

Tarphops elegans 40 216 3 10 21 83 48 133 112 443

Nuchequula 
nuchalis 1 4 2 6.55 3 11

Hyporhamphus 
intermedius 56 192 56 193

Hexagrammos 
otakii 20 52 33 132 201 965 254 1,149

Pagrus major 291,651 29 1,651

Engraulis japonicus 4 30 21 172 1 14 144 90 36 42.8 206 350

Pleuronectes yoko-
hamae 4 590 11 4,392 1 277 1 224 17 5,485

Tridentiger bifas-
ciatus 8 37 12 52 20 90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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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다. 꼼치는 봄철과 여름철에 소형 개체가 많이 어획되었
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평균 체장이 40 cm가 넘는 성어가 어획
되었다. 쥐노래미는 봄철에 평균 6.9 cm의 소형 개체가 90%이
상의 높은 비율로 출현하였다. 

고   찰

이번 연구를 통해 서해 중부해역의 보령 연안에서 연안개량안
강망으로 어획된 어류의 종조성 및 군집구조를 2년에 걸쳐 조사
한 결과, 전체 14목 44과 87종 16,603개체의 어류가 채집되었
다. 2018년에는 겨울철 시기에 48종, 여름철에 22종이었고, 봄
철에는 36종, 가을철에는 30종이 채집되었다. 2019년은 봄철에 
41종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철에 28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가을
철에는 37종, 겨울철에는 36종이 출현하였다. 출현 종수뿐만 아
니라 계절별로 다양도, 균등도, 풍부도 등의 전체적인 생태적 지
수가 여름철에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7월이 연
안개량안강망 금어기로 다른 계절에 비해 채집량이 적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2018년에는 기상상황 악화로 인해 8월
까지 채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태적 지수가 더 낮았다. 또한 
수온과 염분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류의 경우 금강으로부터 하
천수 유입으로 염분의 변화가 크고, 수심이 얕고 조류가 강해 해
황변동이 큰 보령 연안은 출현종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된다(Nikolsky, 1963; Choo and Yoon, 2017). 

멸치는 서해 중·남부와 남해 전 연안, 동해 해역에서 연중 산란
하며 주 산란기는 5-7월로 알려져있다(Kim, 1983; Kim, 1992). 
또한 요각류를 포함하는 동물플랑크톤을 주로 섭취하면서 상
위 포식자의 먹이 역할을 하고 있어, 연안의 해양 생태계의 먹
이사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Shelton et al., 1993; Kim et 
al., 2013). 제주 주변해역에서 월동을 하고 북상하여 남해와 서
해로 이동하면서 산란을 한다(Kwon et al., 2012). 서해로 이동
한 멸치 어군은 연안을 따라 산란하며 특히 군산 주변해역은 서
해에서도 멸치 어란의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Lee, 
2006; Choi, 2017). 보령 연안에 회유하는 시기인 여름철과 가
을철에 가장 우점하였고, 봄철과 여름철에는 체장은 10.0cm 이
상의 개체가 어획되었는데 이는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Kim, 1983). 그리고 당해 산란된 개체들이 봄철
과 겨울철에 어획되었다. 겨울철의 보령 연안에서 가장 우점한 
어류는 꼼치로 나타났다. 꼼치는 단년생으로 산란 후에 사망하
며(Ustadi et al., 2005), 겨울에 얕은 연안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yung, 1977; Huh, 1997). 서해에는 백령도, 화
성 아산만, 한강 하구 등 겨울철 서해 연안에서 출현하고(Oh et 
al., 2012; Cha et al., 2013; Park et al., 2018), 유어는 새우류, 
성어는 소형 어류를 섭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h, 1997; 
Kwak and Huh, 2003). 보령 연안에서 모든 시기에 어획되었지
만 계절별 개체수의 차이가 컸다. 봄철에 개체수가 가장 많았지
만 대부분이 소형 개체가 어획되었고, 2018년 겨울철에는 성체
와 소형 개체들이 동시에 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보령 연
안은 여러 섬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인 지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Song et al., 2019), 꼼치 유어의 먹이인 새우류가 풍부한 
해역(Lee et al., 2010)으로 꼼치의 산란장이자 유어의 성육장으
로 판단된다. 또한 여름철이 되면 출현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
아 유어 시기를 보령 연안에서 보내고 수온이 올라가면 근해로 
회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Cha et al., 2006; 2008). 민어는 
한국 서남해, 동중국해 및 일본 중부에 분포하며 가을에 남하하
고, 제주도 서방해역에서 월동한 후 수온이 올라가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란기는 7-9월의 여름철이고 
주 산란장은 인천 덕적도 앞바다로 보고되었다(Lee and Park, 
1992). 보령 연안에서 채집된 민어는 평균 체장이 6.0 cm 이하
의 소형 개체로 보령 연안 주변 해역에 보고되지 않은 민어의 산
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민어의 주 산란장으로 알려진 인
천 덕적도 주변은 자월도, 승봉도, 이작도와 같은 여러 섬들이 

Species
Feb. Mar. Apr. May Jun. Aug. Sep. Oct. Nov. Dec. Total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N W
Miichthys miiuy 36 39 352 356 388 395

Johnius belengerii 47 560 47 560

Cynoglossus semi-
laevis 10 566 1 77 11 643

Table 2. Continued

Fig. 6. Dendrogram base on the community similarity of coastal 
stow net in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from Jan. 2018 to 
Dec.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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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고 섬 주변으로 앝은 수심의 환경이 보령 연안의 환경과 
유사하기 때문에 민어가 산란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
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어의 연
령과 성장에 대한 연구(Lee et al., 2017)에 따르면 1세의 평균 
전장이 31.4 cm로 미루어 볼 때 보령 연안에서 어획된 민어는 
이전 보고된 산란기보다 늦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산란된 개체
라 추측되며, 앞으로 민어의 산란 생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전갱이는 동해와 큐슈 서부해역, 서해와 동중국해, 
동중국해 남부해역으로 주 분포구역을 3개로 구분하며, 그중 서
해를 회유하는 서해 동중국해 어군은 동중국해 중부해역에서 
월동을 하고, 5-6월 어청도 부근으로 북상하여 중국 산둥반도 

부근까지 회유한 후 가을에 동중국해로 남하한다(Nakashima, 
1982). 산란기는 3월부터 7월까지이며, 군성숙체장은 26.6 cm
로 알려져 있어(Cha et al., 2009) 보령 연안에서 출현한 소형 개
체(평균 4.2 cm, 8.5 cm)들은 당해 여름철에 산란되어 미성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겨울철 우점종인 도
화망둑은 빔트롤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으며, 저서생물이 주로 어획되는 빔트롤의 경우 도화망둑과 돛
양태류의 출현비율이 이번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Lee et al., 
2010). 그리고 도화망둑을 포함한 민물두줄망둑, 실망둑, 쉬쉬
망둑 등 망둑어류는 봄철과 겨울철에 미성어로 출현하고 있어 
보령 연안이 이들의 산란장이자 성육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Length-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five major dominant species (Engraulis japonicus, Liparis tanakae, Miichthys miiuy, Trachurus 
japonicus, Hexagrammos otkii) collected by a stow net in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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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SIMPER analysis showing higher contributing species to similatiy at each station group divided by cluster analysis by 
coastal stow net in the coastal waters off Boryeong, Korea from Jan. 2018 to Dec. 2019 and contribution (%) between group

Group A Group B

Group A
Engraulis japonicus (16.76)
Scomber japonicas (10.45)
Apogon lineatus (9.56)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3.86)
Repomucenus koreanus (3.76)
Coilia mystus (3.70)

Group B
Repomucenus koreanus (8.42)
Coilia mystus (6.94)
Coilia nasus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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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연안의 어류의 계절적 변동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8년, 2019년 여름철과 가
을철이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2018년, 2019년 겨울철
과 봄철이 또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계절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멸치와 고등어 같은 회유종의 기여도
가 높았고, 겨울철과 봄철에는 돛양태류와 웅어, 싱어 등의 어
종이 기여도가 높았다. 이는 기존의 연안 생태계에 대한 연구에
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Song et al., 2019).
이번 연구는 보령 연안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의 어류군집 특성을 통해 서해 연안의 산란장과 성육장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온
상승과 더불어 서해 연안의 개발로 인해 수산자원의 변화 따른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보령 연안의 산란장과 성육장의 기
능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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