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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수 반도의 주변해역은 개방형 만으로써, 

만의 북쪽에는 섬진강으로부터 영양염류가 

풍부한 하천수가 유입되고, 남해의 외해쪽에

서는 대한 해류에 의해 고온, 고염분의 외양

수가 연중 유입되어 연안수와 외양수가 혼합

됨으로써 회유성 어종들이 만으로 진입하는 

곳이다. 또한, 이 해역은 오래 전부터 해양생

물들의 산란, 서식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

이기도 하다1).

연안의 천해는 생물생산력이 높아 먹이가 

풍부하고 수심이 얕아 대형 포식자로부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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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의 서식 공간이 

있어 어류를 포함한 유용 수산생물들의 산란

장이나 성육장으로 이용하여 수산자원이 풍

부하다2).

그리고 금오도 연안의 유향 유속은 최강 

창조류시 안도와 연도간 수로에서 4.0 knots

의 최강유속을 보이고 있으며, 금오도와 대두

리도 사이, 개도와 자봉도 사이 수로에서도 

1.8 knots의 비교적 강한 유속을 보이고 있다. 

최강 창조류시 최저 유속은 0.5 knots 이상의 

유속을 보이고 있고, 최강 낙조류시의 유속은 

안도와 연도간 수로에서 최고 5.0 knots의 유

속을 보이고 있다. 개도와 자봉도간, 자봉도

와 횡간도간 수로에서도 1.3~1.6 knots의 비

교적 빠른 유속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금오도 연안는 창조시보다 낙조시가 빠르고, 

모든 해역에 걸쳐 비교적 유속이 빠른 해역

이다. 이와 같은 해양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

여 어족 번식상 최적의 해양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어류가 서식, 분포하는 천혜의 

어장이기도하다3).

금오도 연안에서의 연구는 부유성 난·자치

어의 종조성 및 계절변동4), 저층트롤에 어획

되는 어류의 종조성 및 년 변동5), 이각망에 어

획된 어류의 종조성 및 양적변동6)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산업의 자원 남획, 어장 

오염 등이 자원 감소로 이어져 수산자원 조성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

른 대안으로 연안어장에 인공구조물을 투하

하여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여 자원증대를 도모하

며,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업생산

시스템, 즉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

면서 어업생산 및 어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안

정시키는 방법의 미래지향적 연안 입체공간 

활용시스템인 바다목장사업이 추진되었다7). 

그러나 바다목장사업이 추진된 이후 금오

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어류상에 대한 연구

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연구는 바다목장사업이 진행된 

이전과 이후의 통발에 어획되는 어류의 종조

성 및 군집구조의 변화를 과거자료8)와 비교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여수시 금오도 연안에 2개의 정

점을 정하여 2017년에 계절별(2월, 5월, 8월, 

11월)로 총 4회 실시하였다(Fig. 1). 통발을 월 

1회, 오후 5시경에 투망하여 익일 오전 9시경

에 인망하였다. 각 정점별로 20개씩 설치하여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in 
coastal water of Geumodo, Yeosu.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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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고, 이때 사용한 통발은 직경 60.0 c

m, 높이 30.0 cm, 망목크기 3.5 cm인 원형 통

발을 사용하였다(Fig. 2).

통발에 채집된 어획물은 선상에서 개체수

와 생체량을 계수·계측하였고, 일부는 10%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후, 실험실에서 종

별로 동정하여 종 조성 및 목록을 작성하였

다. 어획된 종의 동정은 Kim et al. (1994)9)을 

따랐으며, 분류 체계 및 학명은 Kim and Kim 

(1997)10)을 따랐다. 

어획된 어류는 계절별로 구분하였으며, 출

현종수, 출현개체수 및 생체량을 산출하여 양

적인 변동을 비교하였다. 체중은 전자 저울로 

0.1 g까지 측정하여 생체량을 산출하였으며, 

군집구조 분석을 위해 종 다양도11), 우점도12) 

및 균등도지수13) 및 지수를 구하였다. 또한 

출현량에 근거한 풍부도지수14)는 조사 시기

별로 구하였다. 어류 군집의 유사도 분석은 C

larke and Warwick(1994)15)과 같이 Primer 5.0 

program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종 다양도지수 : H′=-ΣPi×1n(Pi)

Pi : i번째 종의 점유율 

우점도지수 : D = ( Y₁ + Y₂ )/ Y

Y : 총 개체수

Y₁: 첫 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Y₂: 두 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균등도지수 : J = H′/1n(S) (Pielou, 1966)

Orders Families Species R.A.(%)

Anguilliformes 2 2 5.3

Beryciformes 1 1 2.6

Perciformes 15 19 50.0

Scorpaeniformes 3 12 31.6

Pleuronectiformes 1 1 2.6

Tetraodontiformes 2 3 7.9

Total 24 38 100.0

Table 1. Number of orders, families and species of fishes collected by fish pots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in 2017

Fig. 3. Comparison of individuals and biomass of collected fishes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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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도지수 : RI = (S-1)/ln(N)

RI : 풍부도

S : 전체 종 수

N : 총 개체수

3. 결과 및 고찰

3.1. 어류의 종조성

금오도 연안에서 출현한 어류는 총 6목 22

과 38종 339개체였으며, 그 중 농어목(Percifo

rmes) 어류가 15과 19종이 출현하여, 출현종

수의 50.0 %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출현하였

고, 쏨뱅이목(Scorpaeni-formes) 어류가 3과 1

2종으로 31.6 %를 차지하였고, 복어목(Tetrao

dontiformes) 어류가 2과 4종으로 7.9 %, 뱀장

어목(A-nguilliformes) 어류가 2과 2종으로 5.3 

%, 금눈돔목(Beryciformes) 어류와 가자미목

(Pleurone-ctidae) 어류가 각 1과 1종씩 출현

하였다(Table 1).

개체수는 볼락(Sebastes inermis)이 63개체

(18.6 %)가 채집되어 가장 우점하였고, 다음

으로 붕장어(Conger myriaster)가 41개체(12.9 

%), 노래미(Hexagrammos agrammus)가 31개

체(9.1 %), 자리돔(Chromis notatus)이 24개체

(7.1 %), 조피볼락(Sebastes schlegelii) 23개체

(6.8 %) 순으로 우점하였다. 

생체량은 놀래기(Halichoeres tenuispinnis)

가 4,500.5 g(20.6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용치놀래기(Halichoeres poecilopterus)가 2,14

7.5 g(9.8 %), 인상어(Neoditrema ransonneti)

가 2,115.6 g(9.7 %), 쏨뱅이(Sebasticus marmo

ratus)가 1,767.4 g(8.1 %), 망상어(Ditrema te

mmincki)가 1,263.7 g(5.8 %) 순으로 우점하였

다(Fig. 3).

3.2. 계절별 양적변동

계절별 출현 개체수와 생체량의 변동은 겨

울철에 48개체, 2,759.9 g이었으며, 그 중 노

래미가 15개체가 채집되어 개체수의 31.3 %

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볼락이 8개체

가 채집되어 16.7 %, 조피볼락이 4개체가 채

집되어 8.3 % 순으로 나타났다. 생체량은 노

래미가 916.5 g으로 생체량의 33.2 %를 차지

하였고, 볼락이 268.8 g으로 9.7 %, 농어(Late

olabrax japo nicus)가 245.5 g으로 8.9 % 순으

로 차지하였다.

봄철에는 개체수는 74개체가 채집되었고, 

생체량이 3,587.4 g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볼

락이 16개체가 채집되어 전체 개체 수의 21.6 

%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하였고, 자리돔이 10

개체가 채집되어 전체 개체 수의 13.5 %, 용

치놀래기 9개체로 12.2 %를 차지하였다. 생체

량은 노래미가 580.5 g으로 전체 생체량의 1

6.2 %를 차지하였고, 자리돔이 435.6 g으로 1

2.1 %, 용치놀래기가 330.5 g으로 9.2 %를 차

지하였다.

여름철에는 개체수가 116개체 채집되었고, 

생체량은 8,824.2 g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붕

장어가 20개체가 채집되어 전체 개체수의 17.

2 %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한 종으로 나타났

고, 용치놀래기가 12개체가 채집되어 개체수

의 10.3 %, 볼락이 11개체로 9.5 % 순으로 차

지하였다. 생체량은 붕장어가 2,786.5 g으로 

여름철 생체량의 31.6 %를 차지하였고, 조피

볼락이 1,218.6 g으로 13.8 %, 용치놀래기가 7

89.7 g으로 10.3 %를 차지하였다.

가을철에 개체수는 101개체가 출현하였고, 

생체량이 6,746.4 g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볼

락이 28개체가 채집되어 전체 개체수의 27.7 

%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한 종으로 나타났고, 

붕장어가 16개체가 채집되어 15.8 %, 노래미

가 9개체로 8.9 %를 차지하였다. 생체량은 붕

장어가 1,356.5 g으로 전체 생체량의 20.1 %를 

차지하였고, 볼락이 1,215.5 g으로 생체량의 1

8.0 %, 능성어(Epinephelus septemfasciatus)가 

860.0 g으로 12.7 %를 차지하였다(Table 2).

3.3. 군집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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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금오도 연안에서 

채집되었던 어류의 계절별 종 다양도지수는 2.

883으로 여름철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2.241로 겨울철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풍부도 지수는 5.259로 여름철에 가장 높은 값

을 나타냈으며, 겨울철에 3.358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균등도지수는 0.885로 여름

철에 가장 높았고, 0.825로 가을철에 가장 낮

은 값을 나타내었다. 우점도지수는 0.479로 겨

울철에 가장 높았고, 0.276으로 여름철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다양도지수와 풍부

도지수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Fig. 4).

Month
Species          

Win. Spr. Sum. Aut. Total R.A.(%)

N B N B N B N B N B N B
Conger myriaster 2 156.5 3 201.0 20 2,786.5 16 1,356.5 41 4,500.5 12.1 20.5
Muraenesox cinereus - - 3 215.6 5 372.5 - - 8 588.1 2.4 2.7
Monocentris japonica - - - - - - 2 95.5 2 95.5 0.6 0.4
Hypodytes rubripinnis - - - - 1 8.5 - - 1 8.5 0.3 0.0
Sebastes oblongus 3 168.4 1 43.7 - - 2 95.5 6 307.6 1.8 1.4
Sebastes hubbis - - - - 1 45.4 4 183.4 5 228.8 1.5 1.0
Sebastes inermis 8 268.8 16 340.8 11 290.5 28 1,215.5 63 2,115.6 18.6 9.7
Sebastes koreanus 1 70.5 2 130.4 - - - - 3 200.9 0.9 0.9
Sebastes pachycephalus - - - - 2 18.6 - - 2 18.6 0.6 0.1
Sebastes schlegelii 4 135.5 5 278.5 10 1,218.6 4 134.8 23 1,767.4 6.8 8.1
Sebastes zonatus - - - - 2 97.3 - - 2 97.3 0.6 0.4
Sebasticus marmoratus - - 1 45.8 4 350.5 3 270.3 8 666.6 2.4 3.0
Ditrema temmincki - - 2 46.5 1 22.3 1 20.5 4 89.3 1.2 0.4
pholis nebulosa 2 90.3 1 36.5 - - - - 3 126.8 0.9 0.6
Hapalogenys mucronatus - - 2 135.5 2 146.4 - - 4 281.9 1.2 1.3
Lateolabrax japonicus 2 245.5 1 120.5 1 150.5 - - 4 516.5 1.2 2.4
Chelidonichthys spinosus - - - - - - 2 183 2 183.0 0.6 0.8
Hexagrammos agrammus 15 916.5 7 580.5 - - 9 650.5 31 2,147.5 9.1 9.8
Hexagrammos otakii 3 215.5 2 146.8 2 145.5 5 360.3 12 868.1 3.5 4.0
Epinephelus septemfasciatus 1 40.5 - - 2 130.5 2 860 5 1,031.0 1.5 4.7
Sillago japonica - - - - 3 195.6 - - 3 195.6 0.9 0.9
Trachurus japonicus - - 1 42.6 4 200.3 - - 5 242.9 1.5 1.1
Pagrus major - - - - 2 176.4 3 216.8 5 393.2 1.5 1.8
Opegnathus fasoicatus - - - - 3 257.6 3 238.7 6 496.3 1.8 2.3
Acanthopagrus schlegelii - - 3 70.0 5 105.5 2 40.3 10 215.8 2.9 1.0
Neoditrema ransonneti 2 110.5 - - 3 164.5 1 62.5 6 337.5 1.8 1.5
Chromis notatus 1 40.5 10 435.6 9 510.5 4 120.3 24 1,106.9 7.1 5.1
Halichoeres poecilopterus - - 9 330.5 12 789.7 2 143.5 23 1,263.7 6.8 5.8
Halichoeres tenuispinnis - - - - 1 126.1 - - 1 126.1 0.3 0.6
Pseudolabrus japonicus - - 1 45.6 3 118.5 - - 4 164.1 1.2 0.7
Chirolophis japonicus - - - - - - 1 130.5 1 130.5 0.3 0.6
Dictyosoma burgeri - - 1 110.2 2 215.4 - - 3 325.6 0.9 1.5
Parapercis sexfasciatus - - - - - - 2 175.5 2 175.5 0.6 0.8
Acanthogovius flacvmanus 1 60.3 - - - - 1 52.5 2 112.8 0.6 0.5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3 240.6 2 160.5 - - - - 5 401.1 1.5 1.8
Stephanolepis cirrhifer - - - - - - 1 53.5 1 53.5 0.3 0.2
Takifugu niphobles - - - - 5 180.5 3 86.5 8 267.0 2.4 1.2
Takifugu pardalis - - 1 70.3 - - - - 1 70.3 0.3 0.3

Total 48 2,759.9 74 3,587.4 116 8,824.2 101 6,746.4 339 21,917.9 100.0 100.0
Number of Species 14 21 26 23 38 　

Table 2. Seasonal individuals and biomass variation of collected fishes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in 2017(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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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사도 분석

조사기간 동안 계절별 유사도는 봄철과 여

름철에 60.0 %로 가장 높은 유사도가 나타났

으며, 볼락, 용치놀래기 등이 주요 유사어종

으로 나타났다(Fig. 5).

3.5. 고찰

금오도 연안은 바다목장 기반 사업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 해역이다. 이에 2002년부터 

황점볼락(Sebastes oblongus), 감성돔(Acantho

pagrus schlegelii), 돌돔(O-plegnathus fasciat

us) 등 경제성 수산생물의 방류와 인공어초의 

투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

리, 화학적 변화에 따른 수질환경과 수산 자

원의 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지속

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따

라서 2005년과 바다목장사업이 진행된 이후

인 2017년의 어류의 종조성, 양적변동 및 군

집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 사용되었던 통발은 함정어구

Fig. 4. Seasonal variation of index of diversity, richness, evenness and dominance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in 2017.

Fig. 5. Dendrogram of similarity at each season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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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종으로, 대상 종에 따라 형태와 크기 및 

구조가 다양하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통발류 가운데에는 꼼치(Lipar

is tanakai) 통발과 같이 미끼를 사용하지 않

는 어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획 대상 종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사용한다. 이처럼 통발

은 미끼를 사용함으로써 먹이에 대한 후각의 

의존도가 높은 어류를 어획하는 데 매우 효

과적이다. 또한 저인망으로는 어획하지 어려

운 암초나 자갈 등으로 구성된 해역에서도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암초 주변이나 돌 

틈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어류를 채집하는 

데도 효율적이다16-17).

Kim (2006)8)의 2005년에 채집된 어류는 총 

5목 24과 37종으로 붕장어(10.9 %)와 볼락(10.

9 %)이 가장 우점하였다. 채집된 어류 중 계

절별 우점종은 겨울철에 노래미(17.2 %), 자

리돔(17.2 %)이 각각 우점하였고, 봄철에는 

볼락(30.0 %), 노래미(22.5 %)가 우점하였다. 

여름철에는 붕장어(22.2 %)와 인상어(19.4 %)

가 각각 우점하였고, 가을철에는 볼락(10.0 

%), 노래미(10.0 %)가 우점하였으나, 이번 연

구에서는 총 6목 23과 38종으로 볼락(18.6 %)

과 붕장어(12.1 %)가 각각 우점하였다. 계절

별 우점종은 겨울철에 노래미(31.3 %), 볼락(1

6.7 %)이 우점하였고, 봄철에는 볼락(21.6 %), 

자리돔(13.5 %)이 우점하였다. 여름철에는 붕

장어(17.2 %)와 용치놀래기(10.3 %)가 각각 우

점하였고, 가을철에는 볼락(27.7 %), 붕장어(1

5.8 %)가 각각 우점하여 차이를 보였다(Table 

3).

Kim (2006)8)의 종다양도 지수는 봄철에 2.1

80으로 가장 낮았고, 가을철에 2.860으로 가

장 높았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2.24

1로 가장 낮았고, 여름철에 2.883으로 가장 

높았다. Kim (2006)8)의 균등도지수는 봄철에 

0.826으로 가장 낮았고, 겨울철에 0.931로 가

장 높았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가을철에 0.82

5로 가장 낮았고, 여름철에 0.885로 가장 높

았다. Kim (2006)8)의 종풍부도 지수는 겨울철

에 2.970으로 가장 낮았고, 가을철에 4.943으

로 가장 높았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겨울철에 

3.358로 가장 낮았고, 여름철에 5.259로 가장 

높았다(Fig. 6).

출현 어류 중 Kim (2006)8)의 연구에서는 채

집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서

식이 확인된 종은 청보리멸 (Sillago parvisqua

mis), 돌돔, 감성돔, 괴도라치(Chirolophis japo

nicus), 띠볼락(Sebastes zonatus), 황해볼락(Se

bastes koreanus), 황점볼락, 문치가자미(Pseu

dopl-euronectes yokohamae)로 8종 이었다. 

Kim (2006)8) 연구에서는 출현이 보고되었지

만, 이번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종은 붉

바리(Epinephelus akaara), 범돔(Microcanthus 

strigatus), 흰꼬리볼락(Sebastes longispinis), 

삼세기(Hemitripterus villosus), 가시망둑(Pseu

doblennius  cottoides), 쥐노래미(Hexagrammo

s otakii), 그물코쥐치(Rudarius ercodes)로 7종

으로 나타났다(Table 4).

Kim (2006)8)의 연구에서 통발에 채집된 어

류 중 이번 연구와 비교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었던 종은 용치놀래기가 666.7 % 증가하

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자

리돔이 200.0 %, 볼락이 173.9 % 의 증가율을 

보였고, 조피볼락이 130.0 %, 쥐노래미가 100.

0 %, 붕장어가 78.3 %, 노래미가 47.6 %의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Tabel 3). 또한, 돌돔 6개

체, 감성돔 10개체, 황점볼락 6개체, 문치가자

미 5개체 등이 Kim (2006)8)의 연구에서 확인 

되지 않았던 종이 이번 연구에서 확인되면서 

바다목장사업 진행 후의 어류상의 변화를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바다목장해역에 방류되어

진 감성돔과 볼락, 돌돔 등의 어종의 증가는 

바다목장사업의 산업어종의 증가와 인공어초 

및 바다 숲 조성 후 종수와 생체량이 증가하

였다. 우럭볼락(Sebastes hubbis) 400.0 %, 군

평선이(Hapalogenys mucronatus)와 농어가 

각각 300.0 %, 그물베도라치(Dictyosoma burg

eri)가 200.0 %, 문절망둑(Acanthogobius flavi

manus), 개볼락 (Sebastes pachycephalus),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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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name Kim(2006) Present study(2017) A rate of change(%)
Conger myriaster 23 41   78.3
Muraenesox cinereus 6 8   33.3
Monocentris japonica 3 2  -33.3
Sillago japonica - 3 -
Ditrema temmincki 6 4  -33.3
Pholis nebulosa 4 3  -25.0
Hapalogenys mucronatus 1 4  300.0
Lateolabraxjaponicus 1 4  300.0
Epinephelus akaara 3 - -100.0
Epinephelus septemfasciatus 4 5   25.0
Trachurus japonicus 8 5  -37.5
Oplegnathus fasciatus - 6 -
Acanthopagrus schlegelii - 10 -
Pagrus major 2 5  150.0
Microcanthus strigatus 1 - -100.0
Neoditrema ransonneti 14 6  -57.1
Chromis notatus 8 24  200.0
Halichoeres poecilopterus 3 23  666.7
Halichoeres tenuispinnis 1 1    0.0
Pseudolabrus japonicus 3 4   33.3
Dictyosoma burgeri 1 3  200.0
Chirolophis japonicus - 1 -
Parapercis sexfasciatus 14 2  -85.7
Acanthogobius flavimanus 1 2  100.0
Hypodytes rubripinnis 2 1  -50.0
Sebastes hubbis 1 5  400.0
Sebastes inermis 23 63  173.9
Sebastes longispinis 1 - -100.0
Sebastes pachycephalus 1 2  100.0
Sebastes schlegelii 10 23  130.0
Sebasticus marmoratus 7 8   14.3
Sebastes zonatus - 2 -
Sebastes koreanus - 3 -
Sebastes oblongus - 6 -
Hemitripterus villosus 5 - -100.0
Pseudoblennius cottoides 2 - -100.0
Chelidonichthys spinosus 1 2  100.0
Hexagrammos agrammus 21 31   47.6
Hexagrammos otakii 6 12  100.0
Liparis tanakai 4 - -100.0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 5 -
Rudarius ercodes 9 - -100.0
Stephanolepis chrrhifer 3 1  -66.7
Takifugu niphobles 7 8   14.3
Takifugu pardalis 1 1    0.0

Total 211 339   60.7

Table 3. A rate of change of the fishes between previous and present study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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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Chelidonichthys spinosus)도 각각 100.0 %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적게 채집된 개

체수로 인해 앞으로 지속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결과가 보고되어 져야 된다고 판단되

Kim(2006)
Month Dominant species % Subdominant species %
Win. Hexagrammos agrammus 17.2 Chromis notatus 17.2
Spr. Sebastes inermis 30.0 Hexagrammos agrammus 22.5
Sum. Conger myriaster 22.2 Neoditrema ransonneti 19.4
Aut. Sebastes inermis 10.0 Hexagrammos agrammus 10.0
Total Conger myriaster 10.9 Sebastes inermis 10.9

Present  study(2017)
Month Dominant species % Subdominant species %
Win. Hexagrammos agrammus 31.3 Sebastes inermis 16.7
Spr. Sebastes inermis 21.6 Chromis notatus 13.5
Sum. Conger myriaster 17.2 Halichoeres poecilopterus 10.3
Aut. Sebastes inermis 27.7 Conger myriaster 15.8
Total Sebastes inermis 18.6 Conger myriaster 12.1

Table 4. Comparison of the dominant fishes between previous and present study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Fig. 6. Community indices at each season in coastal waters of Geumodo, Yeosu in 2005(Kim, 2006: 

■) and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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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번 연구에서는 채집되지 않았던 붉바

리, 삼세기, 그물코쥐치 등의 어류와 큰 폭으

로 감소되었던 쌍동가리(Parapercis sexfascia

tus, -85.7 %)와 쥐치(Stephanolepis  cirrhifer, 

-66.7 %), 인상어(-57.1 %) 등의 어종도 함께 

앞으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지속적으로 

자원 동태를 파악하고 자원량이 감소하는 원

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자원의 회복 및 관

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 개의 어구가 아

닌 복합적인 어구를 이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이번 연구는 여수시 금오도 연안에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로 2월, 5월, 8월, 11

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오도 연안에서 출

현한 어류는 총 6목 22과 38종 339 개체였으

며, 그 중 쏨뱅이목 어류, 농어목 어류, 복어

목 어류가 전체 출현종수의 89.8 %를 차지하

여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우점종에 있어 볼

락, 붕장어, 노래미 자리돔, 조피볼락이 전체 

출현종수의 54.5 %를 차지하였다. 계절별 종 

다양도 지수는 2.883으로 여름철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2.241로 겨울철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풍부도 지수는 5.259로 여름

철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겨울철에 

3.358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균등도

지수는 0.885로 여름철에 가장 높았고, 0.825

로 가을철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우

점도지수는 0.479로 겨울철에 가장 높았고, 0.

276으로 여름철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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