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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structure of aquatic organisms captured using coastal beam 
trawling in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uary to December 2022. Throughout the experimental period, a total of 
20,246 individuals belonging to 94 marine species were captured, with a combined biomass of 602,828 g. Fish exhibited 
the highest abundance, comprising 56 species, followed by crustacea (21 species), bivalvia (8 species), cephalopoda (5 species), 
gastropoda (3 species), and holothuroidea (1 species). The dominant species was Leiognathus nuchalis, constituting 14.0% 
of the total individuals, followed by Portunus trituberculatus at 12.1%, Oratosquilla oratoria at 10.4%, Crangon hakodatei 
at 9.9%, and Metapenaeus joyneri at 7.9%. The diversity index ranged from 1.72 to 2.55, with the lowest diversity observed 
in March and the highest in July. Cluster analysis based on species composition of the 27 most common species showed 
that aquatic organism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spring and summer organisms (Group A) and summer organisms 
(Group B) and autumn and winter organisms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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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곰소만은 한반도 서해안의 전라북도 부안군과 고창군의 

경계에 위치한 반폐쇄적 만으로서, 수심은 대체로 10 m 

미만으로 얕고, 만의 대부분에 갯벌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는 조간대 해역이다(Chang and Choi, 1998). 특히, 북쪽

에 있던 새만금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인해 사라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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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환ㆍ윤상철ㆍ최지훈ㆍ강명희ㆍ김진구ㆍ조현수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지역에 유

일하게 남아있는 갯벌이기 때문에 각종 훼손 행위가 금지

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MOE, 2018).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습지로 인정받아 2010년에

는 람사르 습지로도 등록되었다(KRIHS, 2010).
일반적으로 서·남해안의 만 해역은 육상에서 유입

되는 퇴적물로부터 풍부한 영양염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초생산력이 높고,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다양한 수산

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Mcintyre 
and Eleftheriou, 1968; Allen, 1982; Lee and Seok, 
1984). 그러나 곰소만 해역에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간척사업으로 인해 조간대 면적이 약 21% 감소하였

고, 해안선의 90%가 인공해안선으로 변화하였다(Chang 
et al., 2007; KIGAM, 2008). 이러한 조간대 면적의 감

소와 해안선의 인위적인 변화는 퇴적물의 공급을 방해하

기 때문에 퇴적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조류의 흐름 또

한 변화되게 한다. 이로 인하여 저질을 매개로 하는 저서

생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먹이사슬을 통한 연안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곰소만에 관한 연구로는 곰소만 조간대의 퇴적작용

(Jang, 1995), 곰소만 조간대 퇴적물의 계절적 집적양상과 

보존(Chang and Choi, 1998), 곰소만 조간대 해수 내 질소 

성분의 시공간적 분포(Yang et al., 2003), 곰소만 조간대 

퇴적물의 장기적 변화(Chang et al., 2007), 곰소만에 서식

하는 바지락의 성장(Park and Kim, 2009), 곰소만에서 

곰소옆새우(Sinocorophium homoceratum)의 계절별 현

존량 변동 및 염분 내성(Ko et al., 2022) 등의 여러가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출현종 조사에 관한 연구로는 

곰소만에서 낭장망으로 채집한 어류의 종조성 및 군집분

석(Lee, 2019)이 유일하지만, 어류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

산생물의 출현종 조사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곰소만에서 조망어구에 어획되는 

수산생물을 정량적으로 조사하여 출현종의 월별 종조성

을 파악하고, 군집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곰소만에 서식

하는 수산생물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라북도 부안군 선적의 연안조망어업 허

가를 가진 어선 98동○호(6.57톤)를 이용하여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금 때 매월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라북도 곰소만 해역에 5개 

정점(Fig. 1)을 설정하여 각 정점당 30분을 기준으로 약 

2 knots의 속력으로 예망하였으나, 타 어선들이 조사해

역에 부설해 놓은 자망이나 통발 등의 부표로 인하여 

30분을 다 예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조사해

역의 해양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사정

점 양망 위치에서 CTD (CastAway-CTD, SonTek)를 이

용하여 저층수온과 염분을 각 1회씩 측정하였다. 
어획시험에 사용된 조망어구는 끌어구류 중에서도 

틀방그물류에 속하는 어구로써(NFRDI, 2002), 어구 규

격은 빔 가로 길이 12 m, 높이 0.8 m였고, 날개그물부

터 끝자루그물까지의 총 길이는 30 m였다. 그물코 크

기는 날개그물 40 mm, 자루그물 35 mm, 끝자루그물 

25 mm였다(Fig. 2). 어획된 모든 어획종은 군산대학교 

실험실로 운반한 후 어종별로 분류하여 개체수를 구하

였고, 중량은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1 g 단위까지 측정

하였다. 종 동정 방법은 무척추동물의 경우 NFRDI 
(2001, 2005), Min (2004) 및 Hong (2006)의 방법을 이

용하였고, 어류는 NFRDI (2004) 및 Kim et al. (2005)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해역인 전라북도 곰소만의 월별 군집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양도 지수(Shannon and Weaver, 1949), 
균등도 지수(Pielou, 1975), 우점도 지수(McNaughton, 
1968) 및 풍부도 지수(Margalef, 1958)를 계산하였으며, 
각 지수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양도 지수 :   
  



ln    (1)

(: 다양도 지수,  : 번째 종의 개체수 비율,  : 총 개체수, 
: 종의 개체수)
 

균등도 지수 :    ln             (2)
(: 균등도 지수, : 다양도 지수,  : 전체 종수)
 

풍부도 지수 :    ln             (3)
(: 풍부도 지수,  : 전체 종수, : 총 개체수)
 

우점도 지수 :                (4)
(: 우점도 지수, : 총 개체수, : 첫 번째 우점종 개체수, 
: 두 번째 우점종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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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1)

(: 다양도 지수,  : 번째 종의 개체수 비율,  : 총 개체수, 
: 종의 개체수)
 

균등도 지수 :    ln             (2)
(: 균등도 지수, : 다양도 지수,  : 전체 종수)
 

풍부도 지수 :    ln             (3)
(: 풍부도 지수,  : 전체 종수, : 총 개체수)
 

우점도 지수 :                (4)
(: 우점도 지수, : 총 개체수, : 첫 번째 우점종 개체수, 
: 두 번째 우점종 개체수)

그리고 종간 출현시기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27종의 수산생물을 대

상으로 계층적 분석을 통한 덴드로그램(Dendrogram)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Primer (ver. 6.0)를 

이용하였다.

결 과

수온 및 염분

조사기간 동안 수온 범위는 3.7~28.5℃이었다. 월별

로 보면, 1월에는 4.7℃이었다가 2월에는 3.7℃로 감소

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후 증가 경향을 나타내어 

3월에는 8.5℃, 4월에는 14.8℃, 5월에는 19.0℃, 6월에

는 20.9℃, 7월에는 26.4℃, 8월에는 28.5℃까지 증가

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감소 경향을 나타내어 

9월에는 24.6℃, 10월에는 17.3℃, 11월에는 14.7℃, 12
월에는 6.8℃까지 감소하였다. 염분 범위는 30.77~31.36 
psu였다. 월별로 보면, 1~5월 동안에는 31.09∼31.36 psu
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후 감소 경향을 나타내

어 6월에는 30.93 psu, 7월에는 30.77 psu까지 감소하

였다가 8월에는 31.13 psu로 다시 증가하였다. 그러나 

9월에는 30.42 psu로 다시 감소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

으나, 이후 증가 경향을 나타내어 10월에는 31.00 psu, 
11월에는 31.23 psu, 12월에는 31.35 psu로 증가하였다

(Fig. 3).

분류군별 종조성 및 생체량

조사기간 동안 조망어구에 어획된 수산생물의 출현

종수는 총 24목 57과 94종이었고, 그 중 어류(Fishes)가 

11목 30과 5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갑각

류(Crustacea) 2목 14과 21종, 이매패류(Bivalvia) 4목 

6과 8종, 두족류(Cephalopoda) 4목 4과 5종, 복족류

(Gastropoda) 2목 2과 3종, 해삼류(Holothuroidea) 1목 

1과 1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조사기간 동안 어획된 94종의 수산생물 중에서 어종별 

개체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은 주둥치(Leiognathus 
nuchalis)로서 전체 개체수의 14.0%를 차지하였고, 다음

으로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 12.1%, 갯가재

(Oratosquilla oratoria) 10.4%, 마루자주새우(Crangon 
hakodatei) 9.9%, 중하(Metapenaeus joyneri)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체량에서는 꽃게가 32.0%로 가장 

Fig. 2. Layout of net and schematic diagram for the beam
trawl gear.

Fig. 1. A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urvey area of the
Gomso Bay, Jeollabuk-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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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다음으로 피뿔고둥(Rapana venosa) 13.9%, 
숭어(Mugil  cephalus) 9.6%, 갯가재 9.5%, 참서대(Cynoglossus 
joyneri)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4).

 
월별 종조성 및 생체량

월별 어획 종수는 6월에 43종으로 가장 많았고, 3월에 

10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분류군별로 보면, 어류는 

6월에 23종으로 가장 많았고, 3월에 3종으로 가장 적었

다. 갑각류는 6월에 14종으로 가장 많았고, 2월에 1종으

로 가장 적었다. 두족류는 5월에 4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전무하였다. 이매패류는 11월에 4종으로 가장 

많았고, 2~3월 및 12월에 1종으로 가장 적었다. 

Classes Orders Families Species *R.A. (%)

Actinopteri

Aulopiformes 1 1 1.1
Callionymiformes 1 1 1.1
Clupeiformes 2 5 5.3
Gobiiformes 1 1 1.1
Lophiiformes 1 1 1.1
Mugiliformes 1 1 1.1
Perciformes 12 26 27.7
Pleuronectiformes 3 8 8.5
Scorpaeniformes 6 9 9.6
Tetraodontiformes 1 2 2.1

Chondrichthyes Myliobatiformes 1 1 1.1

Crustacea Decapoda 13 20 21.3
Stomatopoda 1 1 1.1

Bivalvia

Arcoida 1 1 1.1
Mytiloida 1 1 1.1
Pterioida 1 1 1.1
Veneroida 3 5 5.3

Cephalopoda

Octopoda 1 2 2.1
Sepiida 1 1 1.1
Sepiolida 1 1 1.1
Teuthida 1 1 1.1

Gastropoda Littorinimorpha 1 2 2.1
Neogastropoda 1 1 1.1

Holothuroidea Aspiodchirotida 1 1 1.1
Total 24 57 94 100.0

*R.A.: Relative abundance.

Table 1. Number of species, families and orders of aquatic organisms caught by the  beam trawl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Leiognathus 
nuchalis
14.0%

Portunus trituberculatus
12.1%

Oratosquilla oratoria
10.4%

Crangon hakodatei
9.9%

Metapenaeus joyneri
7.9%

Others
45.6%

Individuals

Portunus 
trituberculatus

32.0%

Rapana venosa
13.9%

Mugil cephalus
9.6%

Oratosquilla oratoria
9.5%

Cynoglossus joyneri
4.5%

Others
30.4%

Biomass

Fig. 4. Composition percentage of individuals and biomass of the dominant species caught by the beam trawl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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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어(Mugil  cephalus) 9.6%, 갯가재 9.5%, 참서대(Cynoglossus 
joyneri)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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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onymiformes 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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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hiiformes 1 1 1.1
Mugiliformes 1 1 1.1
Perciformes 12 26 27.7
Pleuronectiformes 3 8 8.5
Scorpaeniformes 6 9 9.6
Tetraodontiformes 1 2 2.1

Chondrichthyes Myliobatiformes 1 1 1.1

Crustacea Decapoda 13 20 21.3
Stomatopoda 1 1 1.1

Bivalvia

Arcoida 1 1 1.1
Mytiloida 1 1 1.1
Pterioida 1 1 1.1
Veneroida 3 5 5.3

Cephalopoda

Octopoda 1 2 2.1
Sepiida 1 1 1.1
Sepiolida 1 1 1.1
Teuthida 1 1 1.1

Gastropoda Littorinimorpha 1 2 2.1
Neogastropoda 1 1 1.1

Holothuroidea Aspiodchirotida 1 1 1.1
Total 24 57 94 100.0

*R.A.: Relative abundance.

Table 1. Number of species, families and orders of aquatic organisms caught by the  beam trawl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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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h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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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nus tritubercu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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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enaeus joyneri
7.9%

Others
45.6%

Individuals

Portunus 
trituberculatus

32.0%

Rapana venosa
13.9%

Mugil cephalus
9.6%

Oratosquilla oratoria
9.5%

Cynoglossus joyneri
4.5%

Others
30.4%

Biomass

Fig. 4. Composition percentage of individuals and biomass of the dominant species caught by the beam trawl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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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족류는 4월에 3종으로 가장 많았고, 6월 및 9~10월에 

1종으로 가장 적었다. 해삼류는 1월에만 1종 나타났다. 
전체 어획 개체수 및 생체량은 20,246개체, 602.828 g이
었다. 월별 어획 개체수를 보면 10월에 총 4,347개체로

써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개체수의 21.5%를 차지

하였다. 반면, 1~3월은 36~43개체가 어획되어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개체수를 나타내어 동 시기에는 전체 개체

수의 0.6%를 차지하였다. 월별 생체량을 보면 7월에 

158.4 kg으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생체량의 

26.3%를 차지하였다. 반면 3월에는 3.8 kg으로써 전체 

생체량의 0.6%를 차지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월별 

어종별 어획 개체수를 보면, 1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

는 돌가자미(Kareius bicoloratus)가 7개체로써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숭어 5개체, 꽃게, 큰구슬우렁이(Neverita 
didyma) 각각 4개체 등으로 나타났다. 2월의 어종별 어

획 개체수는 삼세기(Hemitripterus villosus)가 14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숭어, 쉬쉬망둑(Chaeturichthys 
stigmatias), 주꾸미(Amphioctopus fangsiao), 큰구슬우렁

이가 각각 3개체 등으로 나타났다. 3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피뿔고둥이 16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큰구슬우렁이, 반원니꼴뚜기(Loliolus japonica), 삼
세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

는 갯가재가 430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원

니꼴뚜기, 꽃게, 피뿔고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중하가 1,082개체로써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갯가재, 꽃게, 민태(Johnius  belengerii)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청보

리멸(Sillago japonica)이 770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갯가재, 꽃게, 민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꽃게가 690개체로써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반원니꼴뚜기, 주둥치, 갯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8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꽃게가 329개체

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뿔고둥, 반원니꼴뚜기, 전
어(Konosirus punctatu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월의 어종

별 어획 개체수는 꽃게가 294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덕대(Pampus echinogaster), 갯가재, 민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주둥치가 

2,246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매리복(Takifugu 
 vermicularis), 마루자주새우, 피뿔고둥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11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마루자주새우가 

617개체로써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매리복, 쉬쉬망

둑, 갯가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월의 어종별 어획 

개체수는 마루자주새우가 1,065개체로써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큰손딱총새우(Alpheus digitalis), 밀새우

(Palaemon carinicauda), 그라비새우(Palaemon gravieri)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군집구조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종수와 개체수를 기준으로 월

별 군집지수를 분석한 결과, 종다양도지수(Diversity 
index)는 1.72~2.55의 범위로써 7월에 가장 높았고, 3월
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균등도 지수(Evenness index)는 

0.52~0.90의 범위로써 1월에 가장 높았고, 5월에 가장 낮

게 나타났다. 풍부도 지수(Richness index)는 0.91~4.24의 
범위로써 3월에 가장 낮았고, 6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점도 지수(Dominance index)는 0.32~0.67의 범위로써 

8월에 가장 높았고, 1월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5).

유사도 분석

전체 조사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수산생물 27종
의 종간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유사도 10% 수준에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A그룹은 참서대, 꽃
게, 갯가재, 중하, 반원니꼴뚜기 등으로 주로 봄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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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variation in diversity, evenness, richness
and dominance index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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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현하는 종들이었다. B그룹은 청보리멸, 민꽃게, 무
딘이빨게(Eucrate crenata), 백합(Meretrix lusoria) 등으

로 주로 여름에만 출현하는 종들이었다. C그룹은 국매리

복, 쉬쉬망둑, 양태(Platycephalus indicus), 마루자주새우 

등으로 주로 가을과 겨울에 출현한 종들이었다(Fig. 6).

고 찰

조사기간 동안 곰소만에서 어획된 수산생물은 총 94
종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인근 해역인 군산 연안에

서 새우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획된 91종(Han et al., 
2016), 금강하구역에서 새우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

획된 94종(Lee et al., 2014), 태안 바다목장 해역에서 

새우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획된 99종(Park et al., 
2013), 충청남도 연안에서 연안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획된 96종(Kim et al., 2013)과 비교하면, 비슷한 경향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최우점종의 

개체수 비율을 살펴보면, 군산 연안에서는 매끈등꼬마

새우(Latreutes anoplonyx)가 48.2%, 금강하구역에서는 

밀새우(Exopalaemon carinicauda)가 35.3%, 충청남도 

연안에서는 마루자주새우가 21.2%로써 모두 새우류가 

최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

둥치가 14.0%를 차지하여 최우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오염을 비롯한 환경변화가 진행된 해역에는 특정 종의 

우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Felly, 

1987; Hyslop, 1988).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는 주둥치의 

출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Jung et al., 2015), 이
러한 주둥치는 해양환경이 악화된 해역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Min, 2012). 게
다가, 다양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인위적인 환경변화가 

있었던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주둥치가 우점종으로 발

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Lee, 1996; Cha and Park, 
1997; Huh and Kwak, 1998; Gwak and Huh, 2003; Lee 
et al., 2011, Jung et al., 2013; Kim et al., 202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곰소만 해역의 간척사

업과 해안선의 인공적 변화 등 연안개발로 인해 발생한 

유기오염이 본 연구에서 주둥치가 최우점한 원인으로 

추측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주요 우점종의 월별 개체수를 살펴보면, 주둥치는 가

을 시기인 10월에 전체 개체수의 79.0%가 어획되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여름 시기인 6~7월에 전체 개체수의 

17.6%가 어획되었으나, 8~9월은 단 20개체에 불과하였

다. 주둥치는 6~8월에 연안으로 와서 산란을 하고, 이때 

부화한 유어들이 가을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ee and Huh, 2000). 본 연구에서 10월에 주둥치의 

출현량이 급증한 이유로는 6~7월에 부화한 신규 연급군

들이 8~9월 동안 성장하여 어획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란장과 성육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추

Fig. 6. Cluster analysis of the species composition of aquatic organism caught by beam trawl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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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출현하는 종들이었다. B그룹은 청보리멸, 민꽃게, 무
딘이빨게(Eucrate crenata), 백합(Meretrix lusoria) 등으

로 주로 여름에만 출현하는 종들이었다. C그룹은 국매리

복, 쉬쉬망둑, 양태(Platycephalus indicus), 마루자주새우 

등으로 주로 가을과 겨울에 출현한 종들이었다(Fig. 6).

고 찰

조사기간 동안 곰소만에서 어획된 수산생물은 총 94
종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인근 해역인 군산 연안에

서 새우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획된 91종(Han et al., 
2016), 금강하구역에서 새우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

획된 94종(Lee et al., 2014), 태안 바다목장 해역에서 

새우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획된 99종(Park et al., 
2013), 충청남도 연안에서 연안조망 어획시험 조사 시 

어획된 96종(Kim et al., 2013)과 비교하면, 비슷한 경향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 해역에서 어획된 최우점종의 

개체수 비율을 살펴보면, 군산 연안에서는 매끈등꼬마

새우(Latreutes anoplonyx)가 48.2%, 금강하구역에서는 

밀새우(Exopalaemon carinicauda)가 35.3%, 충청남도 

연안에서는 마루자주새우가 21.2%로써 모두 새우류가 

최우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

둥치가 14.0%를 차지하여 최우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오염을 비롯한 환경변화가 진행된 해역에는 특정 종의 

우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Felly, 

1987; Hyslop, 1988).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는 주둥치의 

출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Jung et al., 2015), 이
러한 주둥치는 해양환경이 악화된 해역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오염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Min, 2012). 게
다가, 다양한 연안개발로 인하여 인위적인 환경변화가 

있었던 서해와 남해 연안에서 주둥치가 우점종으로 발

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Lee, 1996; Cha and Park, 
1997; Huh and Kwak, 1998; Gwak and Huh, 2003; Lee 
et al., 2011, Jung et al., 2013; Kim et al., 202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곰소만 해역의 간척사

업과 해안선의 인공적 변화 등 연안개발로 인해 발생한 

유기오염이 본 연구에서 주둥치가 최우점한 원인으로 

추측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주요 우점종의 월별 개체수를 살펴보면, 주둥치는 가

을 시기인 10월에 전체 개체수의 79.0%가 어획되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여름 시기인 6~7월에 전체 개체수의 

17.6%가 어획되었으나, 8~9월은 단 20개체에 불과하였

다. 주둥치는 6~8월에 연안으로 와서 산란을 하고, 이때 

부화한 유어들이 가을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Lee and Huh, 2000). 본 연구에서 10월에 주둥치의 

출현량이 급증한 이유로는 6~7월에 부화한 신규 연급군

들이 8~9월 동안 성장하여 어획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란장과 성육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추

Fig. 6. Cluster analysis of the species composition of aquatic organism caught by beam trawl in the Gomso Bay, Jeollabuk-do 
from Jan. to Dec. 2022.

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월별 어획량을 보면, 8월과 9월은 조업 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조하였는데, 8월의 어획 개체수 및 

생체량은 각각 584개체, 58.1 kg이었고, 9월은 각각 690
개체, 31.1 kg이었다. 연안조망어업의 조업기간은 5~9
월으로써,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연안조망어업의 평균 

어업생산량 비율을 보면 7월에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월에 16.6%로 높았다. 그러나 8월 및 9월의 

경우, 각각 7.4%, 0.2%로 매우 저조하였다. 이와 반대로 

연안자망어업의 평균 어업생산량 비율을 보면, 9월에 

4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월에 22.8%로 높았다

(KOSIS, 2023). 이러한 이유는 8월 21일부로 꽃게 금어

기가 해제되면서 곰소만 해역에 꽃게를 어획하기 위하

여 다량으로 부설해 놓은 고정자망으로 인해 예망어법

을 하는 조망어구의 조업 특성상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수산생물의 출현빈도를 보면, 가장 많이 출현하였던 

종은 피뿔고둥으로서 조사기간 동안 항상 출현하였고, 
9회 이상 지속적으로 출현한 수산생물은 참서대, 꽃게, 
갯가재, 민꽃게, 무딘이빨게, 반원니꼴뚜기, 큰구슬우렁

이로 나타났다. 이 중 참서대, 꽃게, 갯가재, 민꽃게는 

봄~초겨울 시기에 출현하였고, 반원니꼴뚜기는 초봄~
늦가을 시기에만 출현하였다. 그리고 무딘이빨게는 2월, 
8월,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현하였고, 큰구슬우렁

이는 6월 및 9~10월 외에 모두 출현하였다. 따라서 출현

빈도가 높은 수산생물들의 출현 시기별 차이는 있었지

만, 전반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곰소

만에 서식하는 거주종으로 판단되었다.
군집구조에서는 다양도 및 풍부도 지수가 유사한 경

향이 나타났고, 우점도 지수는 이들과 서로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양도 지수는 군집 내 출현 종의 다양

함과 개체수의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여름 

시기인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시기에 곰소만 수산

생물의 서식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

도 지수 값이 낮은 경우에는 특정 종의 개체수 비율이 

편중되었음을 의미하는데, 3월에 가장 낮게 나타난 이유

로는 이 시기에 피뿔고둥과 큰구슬우렁이의 개체수 비

율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근해역인 태안 연안에서 조망어구 및 

트롤어구를 이용한 어획시험 조사에서도 7월에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Park et al., 
2013; Jung et al., 2014). 

유사도 분석 결과, 조사기간 동안 매월마다 출현하였

던 어종은 피뿔고둥이 유일하였다. 피뿔고둥은 수온, 염
도, 산소 결핍 및 수질오염에 대한 광범위한 생태학적 

내성을 가지고 있고, 4~27℃ 사이의 수온을 견디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Chung et al., 1993), 이는 본 연구의 

수온 범위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과 겨울 

시기에 주로 출현하였던 C그룹의 마루자주새우는 수온

이 낮아지는 시기인 10~12월에 전체 개체수의 98.3%가 

어획되었다. 마루자주새우의 산란기는 현재까지 정확하

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타 새우류와 달리 저수온에서 산

란을 하는 종으로 늦가을부터 연안에 포란한 개체가 출

현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다(Choi et 
al., 2002). 본 연구에서도 수온이 18℃ 이하로 내려가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많은 개체수가 어획된 것으로 보아,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본 연구의 초기 시기인 1~3월에는 마루자주새우가 

전혀 어획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마루자주새우가 

단년생이라서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산란 후 사망하였

거나 혹은 월동을 하기 위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한 것인

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전라북도 곰소만에 출현하는 수산생물의 종조성 및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조망어구를 이용하여 2022
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어획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어획된 수산생물의 출현종

수는 총 24목 57과 94종이었고, 20,246개체, 602,828 g
이 어획되었다. 이 중 어류가 56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갑각류 21종, 이매패류 8종, 두족류 5종, 복족

류 3종, 해삼류 1종 순으로 나타났다. 어획된 수산생물 

중 어종별 개체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은 주둥치

로서 전체 개체수의 14.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꽃게 

12.1%, 갯가재 10.4%, 마루자주새우 9.9%, 중하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체량에서는 꽃게가 3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피뿔고둥 13.9%, 숭어 9.6%, 
갯가재 9.5%, 참서대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에 따른 우점종은 1월 돌가자미, 2월 삼세기, 3월 피뿔고

둥, 4월 갯가재, 5월 중하, 6월 청보리멸, 7~9월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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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둥치, 11~12월 마루자주새우로 나타났다.
월별 생태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도, 균등도, 우

점도 및 풍부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양도 지수는 

1.72~2.55의 범위로써 3월에 가장 낮았고, 7월에 가장 

높았다. 균등도 지수는 0.52~0.90의 범위로써 5월에 가

장 낮았고, 1월에 가장 높았다. 풍부도 지수는 0.91~4.24
의 범위로써 3월에 가장 낮았고, 6월에 가장 높았다. 우
점도 지수는 0.32~0.67의 범위로써 1월에 가장 낮았고, 
8월에 가장 높았다. 조사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27
종에 대한 종간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유사도 10% 수준

에서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A그룹은 참서대, 꽃
게, 갯가재, 중하, 반원니꼴뚜기 등으로 주로 봄과 여름

에 출현하는 종들이었다. B그룹은 청보리멸, 민꽃게, 무
딘이빨게, 백합 등으로 주로 여름에만 출현하는 종들이

었다. C그룹은 국매리복, 쉬쉬망둑, 양태, 마루자주새우 

등으로 주로 가을과 겨울에 출현한 종으로 구분되어 출

현시기별 출현양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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