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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반도 연안 천해역은 기초 생산력이 높아 먹이생물이 풍

부하고 포식자들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어류들의 산란장, 생육장 및 먹이 섭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Cha and Park, 1997). 그중 전라남도 여수는 남해 중앙부에 위

치하여, 계절에 따라 대마난류, 중국대륙 연안수, 한국 연안수 

등 다양한 수괴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수산자원의 번식 등 최

적의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는 천해의 어장이다 (Kim, 1997). 
그러나 최근 수온변동이나 연안개발 등의 자연, 인위적인 요

인으로 인해 어류자원의 회유 경로 변화 및 어획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며,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장이 축소됨으로써 연

안 정착성 및 외해성 어류의 출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

서 어류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어류 종조성 및 계절변동

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Jeong et al., 2005; Lee et al., 
2023).

어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는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함으로써 자원실태를 파악하고, 예측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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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fish species collected by fyke net  
from the eastern coastal waters of Yeosu,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20 to 2021. A total of 4,539  
fish were sampled and classified into 43 species, 28 families, and 7 orders. The dominant species 
included Mugil cephalus (14.4%), Konosirus punctatus (10.9%), Lateolabrax japonicus (8.3%), Acan
thopagrus schlegelii (7.9%), and Pennahia argentata (7.2%). The diversity index was highest in October 

(Hʹ= 2.888) and lowest in February (Hʹ= 2.075). Furthermore, the dominance index was highest in 
March (DI = 0.524) and lowest in December (DI = 0.178).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 revealed 
that fish communitie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Bray-Curtis similarity. Group 1, 
consisting mainly of species collected from June to October, formed one cluster. Group 2, including 
winter spawning species such as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Clupea pallasii, and Hexagrammos 
otakii, sampled from November to February, formed another cluster. Group 3, which included species 
such as Larimichthys polyactis,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and Sebastes inermis, formed a 
cluster collected from March to May. The eastern coast of Yeosu is considered a suitable habitat for 
fisheries resources, including highly economically valuable species, and it is also assumed to be an 
important spawning and nursery ground for many fish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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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

며 (Jeong et al., 2005), 어류 군집 조사에 사용되는 채집도구는 

채집되는 어류의 종수, 개체수, 군집 조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적절한 어구를 선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Yu et al., 
2022). 이각망은 사각형으로 된 헛통그물의 양쪽에 비탈그물

을 부착하고 그 끝에 하나씩의 자루그물을 부착하여 통그물을 

구성한 것으로서 자루그물 속으로 어군이 잘 유도되고, 자루

그물이 2개여서 수용량이 많으며 조업이 비교적 간편하기 때

문에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Kim, 1999).
우리나라 여수 연안 어류의 종조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낭

장망 (Kim et al., 2017; Yu et al., 2020a), 소형기선저인망 (Lee 
et al., 2019), 자망 (Oh et al., 2014), 이각망 (Jeong et al., 2005; 
Hwang et al., 2008) 등 다양한 어구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동일 시기와 해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서로 다른 채

집기기를 사용할 경우, 채집되는 어류의 종조성에 상당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uh and Kwak, 1998a, 1998b; 
Huh and An, 2000; An and Huh, 2002; Ryu et al., 2005). 비록 

이 해역에서 과거에 다양한 어구·어법을 이용한 어류의 종조

성 연구가 있었으나, 이 해역에서의 합리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어구를 이용하여 어류의 종조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수 연안 어류에 관한 자원생물학적 연

구의 일환으로, 이각망에 어획되는 어류의 군집구조를 분석하

고, 나아가 본 조사결과를 기존 과거에 의한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정점 및 조사시기

본 연구의 조사 해역은 전라남도 여수 동부연안으로 2020

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매월 총 12회에 걸쳐 3개 정점 

(Fig. 1)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2. 채집도구 및 조사방법

조사 해역의 각 정점별 기초환경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목 수질측정기 (HANNA, Romania)를 사용하여 표층 수

온 (Water temperature)과 염분 (Salinity)을 측정하였으며, 어류 

채집을 위해 각 정점에서 수심 약 10 m 이내에서 이각망을 사

용하였다. 이각망의 경우, 길그물 길이 약 70 m, 통그물 길이 

약 70 m를 사용하였으며, 정량적인 조사를 위해 매월 투망 2
일 후 양망하여 채집하였다. 채집한 어류는 현장에서 동정 및 

분류하여 개체수 측정 후 즉시 방류하였으며, 일부는 10% 중
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동정 및 분류

하였다. 종 동정은 Kim et al. (2005)에 따랐고, 분류체계 및 학

명은 Nelson et al. (2016) 및 국가생물종목록 (NIBR, 2020)에  

따랐다.

Fig. 1. Sampling sites in eastern coast of Yeosu, the South Sea of Korea.

Fig. 2.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at sampling sites in eastern 
coast of Yeosu,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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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individuals of fish caught in eastern coast of Yeosu, the South Sea of Korea

Family Scientific Name Abb.

Month

Total R.A.
(%)2020 2021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Muraenesocidae Muraenesox cinereus Mc 3 1 6 5 7 22 0.5
Congridae Conger myriaster Cm 2 3 4 6 15 0.3
Clupeidae Clupea pallasii Cp 24 34 22 6 86 1.9

Konosirus punctatus Kp 89 111 35 12 11 36 23 28 68 84 497 10.9
Engraulidae Thryssa kammalensis Tk 8 24 4 10 12 58 1.3
Mugilidae Mugil cephalus Mce 56 33 43 27 42 39 76 83 75 77 58 45 654 14.4
Scorpaenidae Sebastes inermis Si 2 4 2 4 6 8 26 0.6

Sebastes schlegelii Ss 7 3 5 8 4 5 6 10 48 1.1
Triglidae Chelidonichthys spinosus Cs 4 10 2 6 22 0.5
Platycephalidae Platycephalus indicus Pi 10 1 5 8 24 0.5
Hexagrammidae Hexagrammos agrammus Ha 2 10 12 1 5 2 32 0.7

Hexagrammos otakii Ho 13 7 22 7 9 3 3 5 69 1.5
Liparidae Liparis tanakae Lt 10 12 9 8 7 46 1.0

Liparis punctulatus Lte 14 21 18 6 59 1.3
Moronidae Lateolabrax japonicus Lj 32 27 17 12 3 69 58 48 46 26 39 377 8.3

Lateolabrax maculatus Lm 24 6 12 16 24 26 36 12 10 28 194 4.3
Apogonidae Apogon lineatus Al 6 6 14 70 52 50 198 4.4
Sillaginidae Sillago japonica Sja 4 6 2 8 5 25 0.6
Carangidae Trachurus japonicus Tj 30 20 6 13 4 10 14 41 22 160 3.5
Leiognathidae Nuchequula nuchalis Nn 31 24 12 18 8 10 25 28 24 23 47 250 5.5
Sparidae Acanthopagrus schlegelii As 20 23 17 15 28 13 29 43 31 37 45 59 360 7.9

Pagrus major Pm 6 4 3 13 0.3
Sciaenidae Larimichthys crocea Pc 9 2 34 3 4 52 1.1

Larimichthys polyactis Lp 10 6 37 10 16 79 1.7
Pennahia argentata Aa 25 38 15 21 16 13 23 27 58 34 56 326 7.2

Oplegnathidae Oplegnathus fasciatus Of 5 14 4 16 10 49 1.1
Gobiidae Acanthogobius flavimanus Af 2 1 1 4 3 6 17 0.4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Ah 3 5 7 2 17 0.4
Cryptocentrus filifer Cf 4 1 2 5 12 0.3
Ctenotrypauchen microcephalus Cmi 2 2 1 2 7 0.2

Sphyraenidae Sphyraena pinguis Sp 3 2 3 8 0.2
Trichiuridae Trichiurus japonics Tl 41 46 8 5 3 23 24 20 170 3.7
Scombridae Scomber japonicus Sj 20 7 4 7 8 46 1.0
Stromateidae Pampus punctatissimus Pa 42 30 16 6 18 30 28 36 206 4.5

Pampus echinogaster Pe 12 20 4 10 8 26 42 22 144 3.2
Paralichthyidae Paralichthys olivaceus Po 6 4 2 12 0.3
Pleuronectidae Kareius bicoloratus Kb 3 1 2 6 0.1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Py 12 23 26 19 2 3 2 4 91 2.0
Cynoglossidae Cynoglossus joyneri Cj 2 5 3 2 12 0.3

Cynoglossus robustus Cr 3 3 1 7 0.2
Monacanthidae Thamnaconus modestus Tm 6 4 2 3 15 0.3
Tetratodontidae Takifugu niphobles Tn 3 4 3 7 2 19 0.4

Takifugu pardalis Tp 1 4 2 2 9 0.2

Total 478 447 268 287 178 155 277 356 439 512 543 599 4,539 100.0
Number of species 24 23 22 19 13 12 15 19 26 28 29 32 43

*R.A.: Relative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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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분석

연구 기간 동안 각 조사시기와 조사정점에 채집된 어류

의 군집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종다양도지수 (Hʹ: Diversity 
index, Shannon-Weaner, 1948)와 종균등도지수 (J: Eveness 
index, Pielou, 1966), 종풍부도지수 (RI: Species richness index,  
Margalef, 1957), 우점도지수 (DI: Dominance index, McNaugh-
ton, 1967)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류 군집의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계층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HCA)을 

수행하였고, “vegan”을 이용하여 다차원척도법 (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분석을 수행하였다 (McCune 
et al., 2002). 모든 분석은 R studio (version 2021.09.1.)를 이용

하여 진행하였다.

결     과

1. 수온, 염분

연구 기간 중 월별 표층 수온 및 염분을 측정하였다 (Fig. 2). 
월별 표층 수온은 2021년 8월에 정점 2와 정점 3에서 27.5°C
로 가장 높았고, 2021년 1월에 정점 2에서 6.7°C로 가장 낮았

다. 월별 표층 염분은 2021년 1월에 33.2 psu로 가장 높았고, 
2021년 8월에 정점 1에서 28.9 psu로 가장 낮았다.

2. 어류상

연구 기간 중 이각망에서 어획된 어류는 총 7목 28과 43종 

4,539개체가 출현하였다. 그중 숭어 (Mugil cephalus)가 654개

체로 전체 출현량의 14.4%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는 종이

었다. 다음으로는 전어 (Konosirus punctatus)가 497개체 (10.9 
%), 농어 (Lateolabrax japonicus)가 377개체 (8.3%),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이 360개체 (7.9%), 보구치 (Penna-
hia argentata)가 326개체 (7.2%)를 차지하여 우점하였다 

(Table 1). 월별 종조성을 비교해보면, 수온이 가장 높은 2021
년 8월에 출현한 어류는 32종 599개체로 가장 많은 출현 종수

를 보였고, 전체 출현 개체수의 1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

다. 그중 전어가 84개체 (14.0%)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다음으

로는 감성돔이 59개체 (9.9%), 보구치가 56개체 (9.4%), 열동가

리돔 (Apogon lineatus)이 50개체 (8.4%), 주둥치 (Nuchequula 
nuchalis)가 47개체 (7.9%)를 차지하여 우점하는 종으로 나

타났다. 수온이 가장 낮은 2021년 1월에 출현한 어류는 13종 

178개체로 그중 숭어가 42개체 (23.6%)로 가장 우점하였다. 
다음으로는 청어 (Clupea pallasii)가 22개체 (19.1%), 감성돔이 

28개체 (15.7%), 문치가자미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가 26개체 (14.6%), 꼬마꼼치 (Liparis punctulatus) 18개체 

(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수온이 낮은 2월에 출현

한 어류는 총 5목 10과 12종 155개체로 가정 적은 출현 종수

를 보였고, 전체 출현 개체수의 3.4%를 차지하여 가장 적은 

출현 개체수를 보였다. 그중 숭어가 39개체 (25.2%)를 차지하

여 가장 우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청어가 22개체 (14.2%), 문
치가자미가 19개체 (12.3%), 보구치가 16개체 (10.3%), 감성돔

이 13개체 (8.4%) 순으로 나타났다.

3. 어류 군집의 분포 특성

여수 동부연안에서 연구 기간 중 채집된 어류의 출현 종

수와 개체수에 근거하여 월별 풍부도 (Richness), 균등도 

(Evenness), 다양도 (Diversity), 우점도 (Dominance) 지수를 나

타내었다 (Fig. 3). 풍부도 지수 (RI)는 2.181~4.847로 2021
년 8월에 가장 높았고, 2021년 2월에 가장 낮았으며, 균등

도 지수 (J)는 0.793~0.953로 2020년 12월에 가장 높았고, 
2021년 3월에 가장 낮았다. 다양도 지수 (Hʹ)는 2.075~2.888
로 2021년 8월에 가장 높았고, 2021년 1월에 가장 낮았으며, 
우점도 지수 (DI)는 0.178~0.524로 2021년 3월에 가장 높았

고, 2020년 12월에 가장 낮았다. 계층 군집분석 (HCA) 결과, 
조사시기별 어류 군집은 Bray-Curtis 유사도에 따라 총 3개

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Fig. 4). Group 1은 전어, 병어 (Pampus 
punctatissimus), 전갱이 (Trachurus japonicus) 등이 주로 채

집되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였고, Group 2는 문치가자미, 

Fig. 3. Monthly variation in index of richness, evenness, diversity 
and dominance in eastern coast of Yeosu, the 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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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노래미, 노래미 (Hexa grammos agrammus), 청어 등이 속

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였다. Group 3은 참조기, 도화망둑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볼락 (Sebastes inermis) 등이 

속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였다.

고     찰

여수 동부연안 3개의 정점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까지 이각망을 이용하여 어류의 개체수 변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수 연안에서의 어류 종조성에 관한 연구는 다

양한 어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와 인근 지역에

서 같은 어구를 사용하여 진행한 Jeong (2004) 및 Roh (2019)
의 결과, 다른 어구인 소형기선저인망을 사용한 Lee (2004)의 

결과와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우점종을 비교해보면, 이 연구에서는 숭어, 전어, 농어, 감성

돔, 보구치가 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Jeong (2004)의 연구에

서는 감성돔, 숭어, 전어, 열동가리돔, 보구치가 우점종으로 출

Fig. 4.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a) and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b) of sampled fishes according to the sampling 
month. The abbreviations for fish names can be found in Table 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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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여 숭어, 전어, 감성돔, 보구치가 공통 우점종으로 출현하

였다. 또한 Roh (2019)의 연구에서 우점종은 열동가리돔, 전
어, 볼락, 농어, 주둥치가 출현하여 전어와 농어가 공통 우점

종으로 출현하였으며, 우점종은 아니었지만 주둥치, 열동가

리돔, 볼락 등이 공통 어종으로 출현하여 유사한 종조성을 보

였다. 반면에 소형기선저인망을 이용한 Lee (2004)의 연구에

서는 주둥치, 멸치 (Engraulis japonicus), 도화망둑, 전어, 양태 

(Platycephalus indicus)가 우점종으로 출현하여 주둥치와 전

어가 공통 우점종이었지만, 도화망둑과 양태와 같은 저어류

들도 우점종으로 출현하여 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어류의 

종조성과 우점종의 차이는 연구의 어획 시기, 수질환경, 지리

적 요인, 시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나타나지만 (Yu et al., 
2020a), 우점종 조성의 차이는 연구에 사용된 채집 어구의 차

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와 Jeong (2004) 및 Roh (2004)의 연

구에서 사용한 이각망은 어류의 이동 경로를 길그물로 차단함

으로써 어류를 통그물이나 자루그물로 유도하여 어획하는 정

치성 어구로, 이동경로가 규칙적이고 연안 부근에서 떼를 이

루어 다니는 부어류를 어획할 때 효과적이고, 숭어나 농어 등

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Sainsbury, 1996; Kim, 1999). 그러나 

Lee (2004)에서 사용한 소형기선저인망은 어구의 아래 부분이 

해저에 닿도록 한 뒤 배로 어구를 끌어서 해양생물을 잡는 능

동적인 어구로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어구이기 때문

이다 (Sainsbury, 1996). 또한, Huh and Kwak (1998a)에 따르면 

저인망은 연안의 수심이 얕을수록 부어류의 어획 비율이 높

아지고, 깊을수록 어획 비율이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Lee 

(2004)의 연구에서 도화망둑, 양태와 같은 저어류뿐만 아니라 

주둥치, 멸치 등 부어류들도 우점종으로 출현한 것을 보아 얕

은 수심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류는 사는 장소에 따라 크게 부어류와 저어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어류는 저어류에 비해 유영력이 강하여 

분포범위가 넓으며, 환경과 시·공간에 따른 변화가 심하여 정

량 채집에 의한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적합한 

어업통계자료가 없는 해역에서 어류의 종조성 변화와 양적 변

화를 추정할 때는 저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Lee, 
1989, 1991, 1993, 1996; Lee and Kim, 1992; Lee and Hwang, 
1995). 또한, 유영성이 큰 어류는 같은 해역일지라도 어구에 

따라 어획되는 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해역의 어류 군집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구를 이용한 장기 모니터

링이 필수적이다 (Yu et al., 2020b).
수산생물의 특성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요인은 수온으

로 알려져 있다 (Allen and Horn, 1975). 이 연구에서 어획된 출

현 종수와 개체수의 월별 출현양상은 연구 기간 중 수온이 가

장 높은 8월에 32종 599개체로 가장 많았고, 수온이 비교적 

낮았던 2월에 155개체 12종으로 가장 적었으며, 수온이 가장 

낮았던 1월에는 13종 178개체가 출현하였다. 출현 종수, 개체

수는 수온 즉,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조사 시기에 따

라 출현 종수는 대체적으로 봄에서 가을 사이에 높고, 겨울에 

적은 경향을 보인다는 Lee and Hwang (1995)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월별 군집구조에서는 풍부도 지수와 다양도 지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이 두 지수는 우점도 지수와 반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수온이 가장 높은 8월에 풍부도 지수와 다양도 지수

는 각각 4.847과 2.888로 가장 높았으나, 우점도 지수는 0.239
로 낮은 수치를 보였고, 수온이 비교적 낮은 3월에 풍부도 지

수와 다양도 지수는 2.489와 2.147로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우점도 지수는 0.524로 가장 높았다. 이는 8월에 32종 599개

체로 가장 많은 종수, 개체수가 출현하여 풍부도 지수와 다양

도 지수에 영향을 주었으며, 3월에는 출현 종수와 개체수에 

비해 우점종인 숭어와 농어가 각각 27.44%와 24.91%를 차지

하여 우점도 지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NMDS 
군집분석 결과 채집된 어류에 의해 공간적 특성이 3개의 그룹

으로 구분되었다. 이 3개의 그룹은 계절별로 나누어지는 경향

을 보였는데, Group 1에서는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6월부

터 20°C 이상이 유지되는 10월까지로 한 그룹을 형성하였고, 
다른 그룹과 다르게 전어가 14.7%를 차지하여 우점종으로 나

타났으며, Group 2와 Group 3에 비해 많은 종들을 포함하였

다. Group 2는 11월에서 이듬해 2월로 겨울철 산란종인 문치

가자미, 청어 등이 속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문치가자

미는 냉수성 저서어류로 남해안의 경우 연안에서 산란을 하

고 근해로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Seo et al., 2010), 청어

는 회유성 한대 어종으로 6~10°C의 낮은 수온 범위에서 주로 

서식하고 (NFRDI, 2004), 산란시기가 되면 수심이 얕은 연안

으로 내유하여 유속이 적당한 곳에 어란이 부착할 수 있는 해

조류가 풍부한 곳에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가진다 (Haegele and 
Schweigert, 1985; Hoshikawa et al., 2004). Group 2와 Group 
3에서 숭어가 우점종으로 동일하게 출현하였지만, 전체 조사 

기간 중 일부를 제외한 매월 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Group 2
에서 출현하지 않은 꼬치고기 (Sphyraena pinguis), 참조기 등

이 Group 3에 속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Group 1과 Group 3에

서도 다른 조사시기에 비슷한 종수, 개체수가 출현하였지만, 
전어와 숭어의 우점종 차이뿐만 아니라 실망둑 (Cryptocentrus 
filifer), 도화망둑 등이 6월부터 출현하여 그룹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가 진행된 여수 동부연안은 숭어, 전어, 감성돔 등 

경제성이 높은 어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자원들이 출현하

는 것을 보아 수산자원의 서식에 적합한 해역이며, 많은 어종

들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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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라남도 여수 동부연안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까지 월별로 3개의 정점에서 이각망을 이용하여 어획되는 어

류의 군집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채집된 어류는 총 7
목 28과 43종 4,539개체로 그중 숭어 (Mugil cephalus)가 654
개체 (14.4%)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다음으로 전어 

(Konosirus punctatus)가 497개체 (10.9%), 농어 (Lateolabrax 
japonicus)가 377개체 (8.3%),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
gelii)이 360개체 (7.9%), 보구치 (Pennahia argentata)가 326
개체 (7.2%)를 차지하였다. 군집구조에서 월별 종다양도지수

는 2.075~2.888로 8월에 가장 높았고, 1월에 가장 낮았으며, 
우점도지수는 0.178~0.524로 3월에 가장 높았고, 12월에 가

장 낮았다. 계층 군집분석 (HCA) 결과, 조사시기별 어류 군집

은 Bray-Curtis 유사도에 따라 총 3개의 그룹으로 나타났다. 
Group 1은 6월에서 10월로 전어 (Konosirus punctatus), 병어 

(Pampus punctatissimus), 전갱이 (Trachurus japonicus) 등이 

주로 채집되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였고, Group 2는 11월

부터 2월로 겨울철 산란종인 문치가자미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청어 (Clupea pallasii), 쥐노래미 (Hexagrammos 
otakii) 등이 속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였다. Group 3은 3월

에서 5월로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도화망둑 (Ambly-
chaeturichthys hexanema), 볼락 (Sebastes inermis) 등이 속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가 진행된 여수 동부연안

은 경제성이 높은 어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자원들이 출현

하는 것을 보아 수산자원의 서식에 적합한 해역이며, 많은 어

종들의 산란 및 성육장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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