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는 쏨뱅이목 (Scorpaeni- 
forms), 쥐노래미과 (Hexagrammidae)에 속하는 어류로서 우리

나라와 중국 황해 북부 해역 및 일본 훗카이도 이남 암초 지역

에 주로 분포하는 잡식성 어류이며 (Yamada et al., 1986; Kim 
et al., 2009), 유어기에는 갯벌을 포함한 연안의 내해에서 서식

하고, 성장하면서 점차 깊은 수심으로 이동하는 행동 패턴을 보

인다 (Kim and Kang, 1997). 쥐노래미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우

리나라 주요 해산 어종으로 어획량은 2006년 2,968톤에서 2010
년 2,103톤으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2,341톤으로 소폭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775
톤이 어획되었다 (KOSIS, 2023). 최근 연안의 오염 및 어장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자원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적절한 어획 

및 자원관리가 요구되는 총허용어획량제도 (TAC) 대상생물로 관

리가 요구되고 있다 (Nam and Kim, 2002; Kang et al., 2004).
지금까지 쥐노래미 식성에 관한 국외 연구로는 일본 북부 이

와테현 (Fujita et al., 1995), 중국 리다오시 룽청 (Ji et al., 2014), 
하이저우만 핑 섬 (Zhang et al., 2018) 상둥 북부 옌타이 (Zhang 
et al., 2021)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경상남도 삼천포 

연안 (Kim and Kang, 1997), 인천 장봉도 연안 (Seo and Hong, 
2007), 충남 보령, 태안 연안 (Choi et al., 2017), 전라남도 여수 

연안 (Jung et al., 2022) 등 다양한 해역에서 선행되었다. 
인천 연안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화방조제, 영종도 

신공항 및 송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준설 및 매립공사로 해양환

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KOACA, 1994; Kim, 2006), 건
설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의 골재채취 사업도 현재까지 이루

어지고 있어 해양환경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서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의 쥐노래미 어획량 중 인천의 어획량 (2006~2022
년)은 약 5.3%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KOSIS, 2023), 앞으

로 쥐노래미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회복을 위해서 기초 생태 자

료인 식성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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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안에 출현하는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의 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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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ing Habits of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off the Incheon Coast of Korea by Tae-Hyoung Roh, 
Byeong-Il Youn, Su-Jin Koh, Kyeong-Ho Han1 and Seung-Hwan Lee* (West Sea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Incheon 22383, Republic of Korea; 1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qualife 
Science, Yeosu 59626,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feeding habits of the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were studied using 376 
specimens (17.4~41.4 cm in total length) collected off the Incheon coast, Korea between March 
2020 and February 2021. H. otakii ate mainly gastropoda and teleostei, incuding caridea, brachyura, 
polychaeta, cephalopoda and amphipoda. The diet composition of H. otakii showed changes in 
season. H. otakii ate mainly cephalopoda in spring and ate mainly polychaeta in summer. The teleostei 
feeding rate was highest in autumn, whereas the proportion of gastropoda was higher in winter than in 
other seasons. The 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 One-way ANOVA, F = 2.026, P>0.05) 
and 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 One-way ANOVA, F= 1.075, P>0.05) didn’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iz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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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 연안에서 출현하는 쥐노래미의 

위내용물 분석을 통하여 주 먹이생물을 파악하고, 계절과 크기군

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를 분석하여 선행 연구된 결과와 비

교를 통해 향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쥐노래미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

지 매월 인천 연안에서 통발과 개량안강망에 의해 어획되어 위

판된 어체를 분석하였다 (Fig. 1). 어체는 실험실에서 개체별로 

전장 (Total length)과 체중 (Body weight)을 각각 0.1 cm, 0.1 g
까지 측정하였다. 위를 적출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현미경 

(Olympus corporation, SZX-16)을 이용하여 위내용물을 가능한 

종 (species) 수준까지 분류하였다. Kim et al. (2005)과 Hong et 
al. (2006)을 참고하여 종 분류를 하였고, 분류가 어려운 경우 가

능한 종 수준까지 분류하였다. 분류된 먹이생물들의 출현 개체를 

계수하고, 습중량을 0.01 g 단위까지 측정한 후 각 먹이생물에 대

하여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습중량비 (%W)를 구하였다 

(Hyslop, 1980).

%F = Ai /N ×  100

%N = Ni /Ntotal
 ×  100

%W = Wi /Wtotal
 ×  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쥐노래미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쥐노래미의 총 개체수, Ni와 Wi

는 해당 먹이생물의 개체수와 습중량, Ntotal과 Wtotal은 전체 먹

이 개체수와 습중량이다. 먹이생물의 상대중요도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

여 구하였으며, 상대중요도지수비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

요도지수비 (%IRI)로 나타내었다.

IRI = (%N + %W) × %F

%IRI = IRIi /IRItotal × 100

쥐노래미의 먹이중요도 (dominant or rare), 섭식전략 (specialish  
or generalist), 섭식폭 (niche width)을 Amundsen et al. (1996)
의 도해적방법 (graphical method)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 방법

은 출현빈도 (%F)에 대하여 특정먹이생물우점도 (prey-specific 
abundance)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며, 특정먹이생물우점도는 다

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Pi = (∑Si /∑Sti) × 100 

여기서, Pi는 먹이생물 I의 특정먹이생물우점도, Si는 위내용물 

중 먹이생물 i의 중량, Sti는 먹이생물 i를 먹은 개체의 위내용물 

중 전체 먹이생물 중량을 뜻한다.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춘계 (3~5

월, n = 53), 하계 (6~8월, n = 40), 추계 (9~11월, n = 63), 동계 

(12~2월, n = 52)로 구분하여 먹이생물을 분석하였다. 성장에 따

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5.0 cm부터 5.0 cm
의 간격으로 나누어 4개의 크기군 (<25.0 cm, n = 37; 25.0~30.0 

cm, n = 85; 30.0~35.0 cm, n = 61; ≥35.0 cm, n = 25)으로 구분

하여 각 크기군별 먹이생물을 분석하였다. 먹이생물 섭식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 (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와 크기군별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습중량 (Mean weight of preys per stomach, mW/ST)
을 구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Microsoft 
excel 2016; Microsoft, Redmond, WA, USA)을 통하여 유의성

을 검정하였고 P<0.05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결     과

1. 체장분포

이 연구에 이용된 376개체의 쥐노래미는 전장 17.4~41.4 cm 

(29.2±4.6 cm)의 범위를 보였으며 25.0~30.0 cm 크기의 개체

가 전체 개체수의 140개체로 37.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Fig. 1). 월별 체장 분포 결과 (Fig. 2), 2021년 1월에 17.4 

cm의 가장 작은 개체와 2020년 11월에 41.4 cm의 가장 큰 개체

가 채집되었다.

2. 위내용물 조성

이번 연구에서 쥐노래미 376개체 중 먹이생물을 섭식하지 않

은 개체는 168개체로 44.7%의 공복율을 보였다. 먹이를 섭식

한 208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Table 1), 쥐노래미의 주
Fig. 1. Total length frequency of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collected off the Incheon coa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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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먹이생물은 복족류 (Gastropoda)로 출현빈도 22.6%, 개체수

비 27.9%, 습중량비 13.3%, 상대중요도지수비는 30.9%를 차

지하였으며, 복족류 중에서도 출현빈도 16.3%, 개체수비 8.1%, 
습중량비 11.9%를 차지한 올빼미군소붙이 (Pleurobranchaea 

Fig. 2. Monthly size distribution of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collected off Incheon coast, Korea. TL, Total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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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onica)가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먹

이생물은 어류 (Teleostei)로 출현빈도 23.1%, 개체수비 11.9%, 
습중량비 34.1%, 상대중요도지수비는 21.0% 차지하였다. 생이

류 (Caridea)는 23.1%의 출현빈도, 15.7%의 개체수비, 18.4%

Table 1. Percentage of frequence of occurrence (%F), number (%N),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and %IRI each prey 
category in the diet composition of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collected off the Incheon coast, Korea

Prey organisms %F %N %W IRI %IRI

Polychaeta 17.3 7.9 10.7 220.7 6.8
Aphrodita aculeata 10.1 4.5 7.8
Unidentified Polychaeta 7.7 3.4 3.0

Gastropoda 22.6 27.9 13.3 999.2 30.9
Pleurobranchaea japonica 16.3 8.1 11.9
Unidentified Columbellidae 6.3 19.6 1.3
Unidentified Gastropoda + 0.2 +

Bivalvia 5.8 2.6 5.1 27.7 0.9
Unidentified Bivalvia 5.8 2.6 5.1

Cephalopoda 13.9 6.2 10.3 149.3 4.6
Amphioctopus fangsiao 1.4 0.6 3.4
Euprymna morsei 0.5 0.2 0.1
Unidentified Cephalopoda 12.0 5.3 6.7

Amphipoda 0.5 0.2 + 0.1 +
Unidentified Amphipoda 0.5 0.2 +

Isopoda 0.5 0.2 0.1 0.1 +
Unidentified Isopoda 0.5 0.2 0.1

Anomura 2.9 1.3 1.9 6.1 0.2
Pagurus ochotensis 1.4 0.6 1.1
Unidentified Anomura 1.4 0.6 0.8

Caridea 19.2 13.8 12.9 444.8 13.7
Crangon hakodatei 3.8 1.7 2.7
Palaemon gravieri 2.4 3.2 6.5
Unidentified Hippolytidae 0.5 2.1 0.9
Unidentified Pandalidae 0.5 0.2 +
Unidentified Caridea 12.0 6.6 2.7

Penaeidae 3.8 1.9 5.5 17.9 0.6
Metapenaeopsis dalei 2.9 1.5 3.8
Trachysalambria curvirostris 0.5 0.2 0.8
Unidentified Penaeidae 0.5 0.2 0.9

Brachyura 20.2 18.3 5.2 464.1 14.3
Cancer gibbosulus 0.5 0.6 1.7
Sphaerozius nitidus 0.5 0.2 0.1
Unidentified Majidae 1.4 0.9 0.8
Unidentified Pinnotheridae 0.5 8.9 0.3
Unidentified Brachyura 17.3 7.7 2.2

Teleostei 23.1 11.9 34.1 680.9 21.0
Engraulis japonicus 5.8 3.4 14.8
Ammodytes personatus 0.5 0.4 1.5
Unidentified Gobbidae 1.4 1.3 2.2
Unidentified Teleostei 15.4 6.8 15.5

Unidentified eggs 3.4 5.1 0.4 18.5 0.6
Others 5.8 2.8 0.7 15.4 0.5

Total 100.0 100.0 3235.3 100.0

+ , less tha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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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습중량비를 보였고 게류 (Brachyura)는 20.2%의 출현빈도, 
18.3%의 개체수비, 5.2%의 습중량비, 갯지렁이류 (Polychaeta)
는 17.1%의 출현빈도, 7.9%의 개체수비, 10.7%의 습중량비, 두
족류 (Cephalopoda)는 13.9%의 출현빈도, 6.2%의 개체수비, 
10.3%의 습중량비를 보였다. 그 밖에 단각류 (Amphipoda), 집게

류 (Anomura), 이매패류 (Bivalvia) 등의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식

하였지만 0.9% 이하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보여 그 값은 매우 

낮았다.
도해적방법을 통해 쥐노래미의 섭식전략을 파악한 결과 (Fig. 

3), 주요 먹이생물인 복족류, 어류, 생이류는 특정먹이생물우점도

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외 등각류, 게류, 갯지렁이류, 
단각류 등 다양한 먹이생물을 섭식하였지만 출현빈도에서 모든 

먹이생물이 50%를 넘지 않는 좁은 섭식폭을 나타내었다.

3.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변화

계절별 쥐노래미의 위내용물 조성을 상대중요도지수비를 기

준으로 분석한 결과 (Fig. 4), 춘계에는 두족류가 상대중요도지수

비 33.2%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족류가 상대중요도지수

비 25.4%, 생이류는 상대중요도지수비 14.2%로 나타났다. 하계

에 우점한 먹이생물은 상대중요도지수비 46.6%를 나타낸 갯지

렁이류였고 게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30.5%로 출현하였다. 추
계에는 어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74.2%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

며 생이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14.9%의 비율을 보였다. 게류, 
갯지렁이류, 복족류 등도 출현하였지만 상대중요도지수비 3.4% 
이하로 나타났다. 동계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상대중요도지

수비 56.1%를 나타낸 복족류였고, 생이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25.4%로 나타났다.

4.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 변화

인천 연안에 출현하는 쥐노래미의 크기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

을 상대중요도지수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군별 비율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25.0 cm 크기군에서는 어류가 상대중

요도지수비 68.5%를 보여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생이류

가 19.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5.0~30.0 cm 크기군에서도 

어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45.1%를 보여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

이었고 생이류가 28.7%로 두 번째로 우점하였다. 30.0~35.0 cm 

Fig. 3. Graphical representation of feeding pattern of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off the Incheon coast of Korea. A, Diagram representing 
the prey taxa (Te, Teleostei; Ga, Gastrapoda; Ca, Caridea; Br, Brachyura; Po, Polychaeta; Ce, Cephalopoda; Bi, Bivalvia; Pe, Penaeidae; Am, 
Amphipoda; Is, Isopoda); B, Explanatory diagram for interpretation of niche-width contribution [axis I, within-phenotypic component (WPC) or 
between-phenotypic component (BPC)] of the study population, feeding.

(A) (B)

Fig. 4. Ontogenetic changes in dietary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by percentage of IRI with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in relation to seasons. The number above each column is number of 
individuals examined. IRI,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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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군에서는 복족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37.3%로 우점한 먹이

생물이었고, 생이류가 19.8%로 차우점하였다. 어류는 이전 크기

군에서 우점하였지만, 30.0~35.0 cm 크기군에서는 상대중요도

지수비 5.8%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35.0 cm 크기군에서는 복

족류가 상대중요도지수비 30.2%로 가장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두족류가 23.8%, 게류가 23.1%를 차지하였다. 
크기군별 쥐노래미의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 (mN/ST, 

One-way ANOVA, F = 2.026, P>0.05)와 개체당 평균 먹이생

물 습중량 (mW/ST, One-way ANOVA, F = 1.075,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6).

고     찰

쥐노래미는 작은 어류, 게류, 새우류, 갯지렁이류 등을 섭식하

는 저서 육식성 어종이다. 쥐노래미의 식성 연구에서 이번 연구

가 다른 선행 연구에 비해 높은 공복율을 보이는 것은 수협에서 

위판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획 후 바로 분석된 선

행 연구보다 소화율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상대중요도지수비 

30.9%의 복족류로 나타났다. 복족류를 포함하여 어류 (21%), 생
이류 (20.2%), 게류 (14.3%), 갯지렁이류 (6.8%), 두족류 (4.6%)
는 전체 위내용물 조성의 97.9%를 차지하였고, 그 외 단각류, 등
각류, 집게류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고, 이전 연구인 삼천포 연안 

(Kim and Kang, 1997), 인천 장봉도 (Seo and Hong, 2007), 서
해 중부해역 (Choi et al., 2017)에서는 단각류, 여수 연안 (Jung 
et al., 2022)에서는 게류가 우점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

에서 쥐노래미는 암반 및 해조가 번성하는 서식처에 우점한다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며 서식지 주변에 가용할 수 있는 먹이를 

가리지 않고 섭식하는 기회주의적 섭식자 (opportunistic feeder)
로 확인되어, 해역에 따른 주요 먹이생물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Seo and Hong, 2007; Jung et al., 2022). 시기별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춘계에는 두족류 (33.2%)
가 높게 나타났으며 월별 비율을 보면 3~4월에 높게 나타났다. 
서해 북부 연안에는 다른 시기에 비해 봄철 연안과 근해에 주

꾸미 (Amphioctopus fangsiao), 참꼴뚜기 (Loligo beka) 등 두족

류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0). 최근 5년 

(2018~2022) 서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의 주꾸미 평균 어획

량은 전국 어획량의 82.4%를 차지하고, 3~4월에 63.1%로 높

은 어획량을 보여 이 시기에 두족류를 주로 섭식한 것은 두족류

의 출현시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KOSIS, 2023). 하
계 (6~8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추계 (9~11월)에 높은 비율을 보

인 어류 (74.2%)는 이 시기에 서해 연안에 풍부한 출현량을 보

이는 멸치, 까나리를 주로 섭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Yoon et al., 
2020b). 동계에 쥐노래미는 복족류 (56.1%)와 생이류 (25.4%)를 

섭식하였고, 인천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홍어 (Yoon et al., 2020a)
의 경우 새우류 (88.5%), 어류 (11.5%), 문치가자미 (Roh et al., 
2022)는 어류 (47.7%), 생이류 (42.6%)를 주로 섭식하였다. 이러

한 먹이생물의 차이는 동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출현하는 먹이생물의 수가 적어서 서식공간 내에 다른 종들과 

먹이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쥐노래미의 섭식 특성인 것으로 판

단된다.
대부분 어류의 섭식 습성은 성장하면서 두 종류의 양상을 보

이는데, 그중 하나는 성장하면서 체장과 상관없이 유사한 크기의 

먹이생물, 개체수를 늘리는 경우와 성장하면서 점차 큰 크기의 

먹이생물로 먹이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Baeck et al., 2010). 
여수 연안 (Jung et al., 2022)의 쥐노래미는 15.0 cm 미만 크기군

Fig. 5. Ontogenetic changes in dietary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by percentage of IRI with fat greenling Hexagrammos otakii. 
The number above each column is number of individuals examined. 
IRI,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Fig. 6. Variation of mean number of preys per stomach (mN/ST) and 
mean weight of prey per stomach (mW/ST) of fat greenling Hexa-
grammos otakii among siz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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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장하면서 단각류의 비율은 감소하고 게류, 어류, 두족류 

비율이 증가하는 단각류 → 새우류 → 게류 → 어류 먹이전환 패

턴이 나타났고, 인천 연안 쥐노래미의 경우 30.0 cm 미만 크기군

에서 성장하면서 어류와 생이류의 비율이 감소하고 게류, 복족

류, 두족류의 비율은 증가하는 생이류 → 어류 → 게류·두족류·

복족류 먹이전환 패턴이 나타났다. 두 지역의 쥐노래미 모두 성

장하면서 점차 큰 크기의 먹이를 먹는 유형으로 판단되며, 이는 

어체 크기가 커지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력당 에너지 효율이 높은 큰 먹이를 섭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Wainright and Richard, 1995). 
이번 연구에서는 인천 연안 쥐노래미의 25.0 cm 미만의 개체

에 대한 시료 확보가 어려워 선행 연구된 쥐노래미의 먹이전환 

(단각류 → 생이류) 단계의 전체적인 비교를 하지 못하였다. 인천 

연안 쥐노래미의 전체적인 먹이전환 단계와 이를 통해 다른 지

역의 쥐노래미와 추가적인 비교를 위해 25.0 cm 미만의 개체의 

시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     약

이번 연구에 사용된 쥐노래미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매월 인천 연안에서 통발과 개량안강망에 의해 어획되어 

위판된 376개체를 이용하였으며, 전장 (TL: Total length, 0.1 cm)
과 체중 (BW: Body weight, 0.1 g)을 측정한 뒤, 위를 적출한 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위내용물을 가능한 종 수준까지 분석하고, 분
류된 먹이생물들은 계수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위내용물 분석 

결과는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이용하였으며, 시기별 및 크기군에 

따른 먹이조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쥐노래미의 가장 중요한 먹

이생물은 복족류 (Gastropoda)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

생물은 어류 (Teleostei)였다. 그 밖에 단각류 (Amphipoda), 집게

류 (Anomura), 이매패류 (Bivalvia) 등이 출현하였으나, 0.9% 이
하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보여 그 값은 매우 낮았다. 시기별 위

내용물 조성을 분석한 결과, 춘계는 두족류, 하계는 갯지렁이류, 

추계는 어류, 동계는 복족류가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크
기군별 위내용물 조성을 알아본 결과, <25.0 cm, 25.0~30.0 cm 
크기군에서는 어류가 우점한 먹이생물이었고, 30.0~35.0 cm, 
≥35.0 cm 크기군에서는 복족류가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타났다. 
쥐노래미는 어류를 주로 섭식하며 큰 크기군으로 갈수록 어류의 

비율은 감소하고 복족류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

만, 크기군별 쥐노래미의 개체당 평균 먹이생물 개체수와 습중량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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