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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황돔 (Dentex tumifrons)은 농어목 (Perciformes) 도미과

(Sparidae)에 속하는 온 성어류로서, 우리나라 중∙남부해

를 비롯하여 동중국해, 일본 중부 이남해역의 륙붕 가장

자리에 분포하는 저서정착성어류이다 (Yamada et al., 1986).

황돔의 산란장은 분포해역과 동일하고, 산란기는 6월과 11

월로 연중 2회 산란하며 하계에는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동계에는 수심이 깊은 곳으로 계절회유를 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정, 1977; Yamada et al., 1986; 국립수산과학원,

2004). 도미과 어류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9속 100

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우리나라에는 황돔을 비롯하여

약 6속 8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등,

2005). 황돔을 포함하는 부분의 도미과 어류는 우리나라

와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상업적 가치가 매우 뛰어

나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 상어종이 되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도미과 어류의 식성연구로는 광양만

잘피밭에서 서식하는 감성돔(Acanthopagrus schlegeli) 유어

의 식성 (허와 곽, 1998), Adriatic Sea에 서식하는 Oblada

melanura의 식성(Pallaoro et al., 2003), 부산 주변 해역에서

채집된 참돔(Pagrus major)의 식성(허 등, 2006), 지중해 튀

니지해역에 서식하는 Pagellus acarne의 식성 (Fehri-bedoui

et al., 2009), 지중해 이집트해역에 서식하는 Diplodus s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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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s decreased, whereas the consumption of anomurans, echinodermata and crabs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se prey items decreased as body size increased, whereas the consumption of
fishes gradually increased. Fishes accounted for almost stomach contents of larger individuals (more
than 25 cm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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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D. vulgaris의 식성(Osman and Mahmoud, 2009) 등 많은

연구결과가 있었지만 그 중 황돔의 식성에 관한 연구는 진

행되지 않았다.

부산 주변해역에서 황돔은 연중 출현하며, 주로 주낙, 자

망 등에 의해 어획되는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상업성 어종

의 자원평가 및 관리를 위해 생태 및 생활사 연구는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태 및 생활사 연구는 섭

식생태, 생식생태, 연령과 성장, 분포 및 회유 등의 연구를

포함한다. 황돔의 경우 자원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연령과 성

장 (Oki and Tabeta, 1998), 생식생태 (Tominaga et al., 2005)

등의 연구는 보고되었다. 그러나 생태계 기반의 자원관리를

위해 식성연구를 통하여 피포식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조사가 미비한 황돔의

식성에 관해 상세히 조사하 으며 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황돔은 부산 주변 해역에서 주로 주낙

과 자망으로 어획된 것을 부산 자갈치 위판장에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구입하 다. 구입한 시료는 현

장에서 ice box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 다. 시료는

각 개체의 표준체장 (cm)과 체중 (g)을 측정한 뒤, 어체에서

위를 분리하여 위내용물을 분석하 다. 위내용물 중 발견된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하 고, 먹이생물의 크

기를 mm 단위까지 측정하 다. 그 후 종류별로 건조기에

넣고 80�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뒤,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건조중량을 0.01 g 단위까지 측정하 다.

위내용물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F), 개

체수비 (%N) 그리고 건조중량비 (%W)로 나타내었으며, 다

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F==Ai/N×100

%N==Ni/Ntotal×100

%W==Wi/Wtotal×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황돔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황돔의 총 개체수, Ni (Wi)

는 해당 먹이생물의 개체수 (건조중량), Ntotal (Wtotal)은 전체

먹이 개체수(건조중량)이다.

먹이생물의 상 중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는 Pinkas et al. (1971)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IRI==(%N++%W)×%F

상 중요성지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 중요성지수비

(%IRI)로 나타내었다. 

또한 성장에 따른 황돔의 먹이생물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서 채집된 시료를 3 cm 간격으로 6개의 크기군으로 나누

어 각 크기군별 먹이생물의 조성을 분석하 다(10~13 cm,

n==41; 13~16 cm, n==97; 16~19 cm, n==34; 19~22 cm, n==

67; 22~25 cm, n==60; 25 cm⁄, n==18). 황돔의 입 크기와 체

장 사이의 관계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크기군별 섭

식된 평균먹이 생물크기는 분산분석 (ANOVA)을 이용하여

크기군간 유의성을 검정하 다.

크기군과 계절별 먹이생물 중복도는 Schoener’s index

(1970)를 사용하여 구하 다. 

Cxy==1-0.5 (»⎜Pxi-Pyi⎜)

여기서, Pxi와 Pyi는 크기군 x, y에서 먹이생물 i의 건조중량

비 (%W)이다. 중복도지수 값의 범위는 0~1까지인데, 0에

가까울수록 일치하는 먹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

까울수록 유사한 먹이를 섭식함을 의미한다. 중복도 값이

0.6 이상이면 유의하게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 다(Walla-

ce, 1981). 

결과 및 고찰

1. 위내용물 조성

본 연구에 사용된 황돔의 시료는 총 317개체 으며, 표준

체장 (standard length, SL)은 10.2~27.8 cm, 가랑이 체장은

11.7~30.9 cm의 범위를 보 다(Fig. 1). 황돔은 1년생이 가

랑이 체장 11 cm 내외 으며, 7년생은 최 30 cm까지 성장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Yamada et al., 1986), 이로 보

았을 때 본 연구의 황돔 시료는 1년생에서 7년생 이상의

개체까지 비교적 다양한 연령의 개체가 채집되었으며, 1년

생 이하의 어린개체는 채집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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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ze distribution of Dentex tumifro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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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돔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위내용물이 전혀 없었던

개체는 71개체로 22.4%의 높은 공복율을 나타냈다. 위내용

물이 발견된 246개체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Table 1),

황돔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39.8%, 개체수비

37.4%, 건조중량비 8.3%, 상 중요성지수비 41.7%를 나타

낸 새우류 (Macrura) 다. 새우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Dentex tumifrons by frequency of occurrence, number, weight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Prey organism %F %N %W IRI %IRI

Amphipoda 10.2 26.4 1.0 684.4 6.4 
Caprellidae 2.8 14.4 0.2
Unidentified 9.8 12.0 0.8 

Mysidae 0.4 0.1 ++ 0.1 ++

Anomura 27.2 10.7 6.3 1138.1 10.6
Galatheidae 6.9 3.1 1.0 
Munida japonica 17.5 7.0 4.9 
Unidentified 2.4 0.6 0.3 

Macrura 39.8 37.4 8.3 4474.3 41.7 
Crangon sp. 2.8 0.8 0.2 
Leptochela aculeocaudata 3.7 1.8 0.3 
Leptochela sp. 3.7 15.4 1.3 
Metapenaeopsis sp. 0.4 0.1 ++

Nephrops sp. 4.1 1.0 0.5 
Parapenaeopsis sp. 0.4 0.2 0.2 
Parapenaeus sp. 0.4 0.1 ++

Pandalus sp. 0.8 0.5 0.5 
Plesionika sp. 2.4 0.7 0.6 
Trachypenaeus curvirostris 0.4 0.1 0.1 
Unidentified 24.4 16.7 4.6 

Brachyura 17.9 5.4 6.7 530.9 5.0 
Calappa sp. 1.2 0.5 0.7 
Charybdis bimaculata 0.8 0.2 1.0 
Hemigrapsus sp. 0.4 0.1 0.1 
Liocarciunus corrugatus 0.8 0.4 0.5 
Portunus sp. 2.0 0.5 0.5 
Uca sp. 0.4 0.1 ++

Unidentified 11.8 3.6 3.7 
Stomatopoda 3.7 0.9 0.3 10.8 0.1 
Ostracoda 2.0 0.7 0.1 3.8 ++

Bivalvia 0.8 0.2 0.2 0.8 ++

Anomiidae sp. 0.4 0.1 0.2
Unidentified 0.4 0.1 ++

Cephalopoda 6.9 1.8 10.2 203.4 1.9 
Polychaeta 8.1 2.6 2.4 98.2 0.9 
Echinodermata 12.2 3.4 5.2 260.6 2.4 

Amphiura sinicola 0.4 0.1 1.0 
Ophioplocus sp. 11.8 3.3 4.2 

Cnidaria 0.4 0.1 0.1 0.2 ++

Sipunculida 0.8 0.2 0.7 1.7 ++

Pycnogonida 0.8 0.2 ++ 0.4 ++

Pisces 20.3 8.3 56.7 3250.3 30.3
Cynoglossidae 0.4 0.1 0.9 
Engraulis japonicus 0.4 0.9 3.2 
Gobiidae 0.4 0.1 0.2 
Pleuronectiformes 0.4 0.1 1.3 
Stichaeidae 0.4 0.1 2.1 
Syngnathidae 0.4 0.1 0.3 
Synodontidae 0.4 0.1 10.0 
Triglidae sp. 1.2 0.9 6.8 
Unidentified 16.3 5.9 32.0 

Seagrass 0.4 0.1 + 0.1 ++

Unidentified organisms 6.9 1.7 1.8 58.8 0.5

Total 100 100 100

++ : Less than 0.1%



물은 출현빈도 20.3%, 개체수비 8.3%, 건조중량비 56.7%,

상 중요성지수비 30.3%를 나타낸 어류(Pisces) 다. 그 다

음으로 집게류 (Anomura), 단각류 (Amphipoda), 게류 (Brach-

yura), 극피동물 (Echinodermata), 두족류 (Cephalopoda) 순으

로 출현하 다. 그 외, 갯지 이류 (Polychaeta), 갯가재류

(Stomatopoda), 이매패류 (Bivalivia), 패충류 (Ostracoda), 곤

쟁이류 (Mysidacea) 등이 황돔의 위에서 출현하 으나 상

중요성지수비 1% 이하로 그 양은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이

황돔은 새우류를 주로 섭식하는 육식성어종(carnivore)이었

다. 또한 새우류 외에 주변 환경에 서식하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먹이생물을 섭식하며, benthic과 pelagic먹이생물을

모두 섭식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섭식자 (opportunistic

predator) 다(Pallaoro et al., 2003). 

과거 연구에서 비교적 많은 도미과 어류들은 기회주의적

섭식형태와 육식성 섭식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Diplo-

dus와 Pagellus 속에 속하는 종들에서 더욱 그러한 결과를

보여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 다(Pallaora et al., 2006; Derbal

et al., 2007). 황돔이 속하는 도미과 어류의 식성 연구를 살

펴보면, 지중해 튀니지해역에 서식하는 Pagellus acarne (Fe-

hri-bedoui et al., 2009), 광양만 잘피밭에 서식하는 감성돔

유어(허와 곽, 1998), Adriatic Sea에 서식하는 Oblada mela-

nura (Pallaoro et al., 2003), 부산 주변해역에 출현하는 참돔

(허 등, 2006)은 각각 새우류, 단각류, 요각류(Copepoda), 집

게류 등의 갑각류를 주로 섭식하 다. 황돔은 Pagellus aca-

rne, 감성돔 유어, Oblada melanura, 참돔과 같이 갑각류를

주로 섭식하 는데 이는 새우류와 같은 갑각류가 부산 연

안해역에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어 (김, 1977; 김과 장, 1987;

홍과 오; 1989; 허와 안, 1999) 기회주의적 섭식이 가능하

을 것으로 생각되며, 갑각류를 섭식하는 다른 도미과 어류

들과 같이 강한 턱, 빠른 유 능력 등의 유사한 형태적 특

징을 가지고 있어 갑각류를 섭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2. 성장에 따른 먹이조성의 변화

황돔의 성장에 따른 먹이조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황

돔 시료를 3 cm 간격, 6개 크기군으로 구분하여 위내용물을

조사하 다 (Fig. 2). 가장 작은 크기군인 10~13 cm에서는

새우류가 전체 위내용물 중에서 73.9%의 건조중량비를 차

지하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고 그 다음으로 어류가

8.3%를 차지하 다. 그 외에 단각류가 6.6%, 극피동물이

4.0%, 게류와 갯지 이류가 각각 3.9%와 3.3%의 건조중량

비를 차지하 다. 13~16 cm 크기군에서는 새우류와 단각류

가 각각 19.3%와 3.5%로 감소한 반면, 집게류, 극피동물, 게

류의 건조중량비는 각각 26.3%, 20.9%, 9.8%로 증가하 다.

16~19 cm 크기군에서는 집게류와 극피동물의 건조중량비

가 4.8%와 11.3%로 감소한 반면, 어류의 건조중량비가 크

게 증가하여 56.3%를 차지하 다. 그리고 두족류의 건조중

량비 역시 증가하여 5.3%를 나타내었다. 19~22 cm 크기군

에서는 어류와 두족류의 건조중량비가 계속 증가하여 59.7

%와 8.9%를 차지하 으나, 게류와 집게류의 건조중량비는

2.3%와 4.1%로 감소하 다.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어류의

건조중량비가 계속 증가하여 25 cm 이상의 크기군에서는

80.2%로 위내용물의 부분을 차지하 다. 

황돔은 체장 증가에 따라 입 크기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P⁄0.05). 황돔의 입 크기 (y)와 체장 (x)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y==0.201x-0.445 (R2==

0.948). 또한 체장 증가에 따라 평균 먹이생물 크기 역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ANOVA, P⁄0.05).

크기군 사이의 먹이중복도를 Schoener’s index를 이용하

여 조사한 결과 (Table 2), 19~22 cm 크기군과 22~25 cm

크기군 사이, 22~25 cm 크기군과 25 cm 이상 크기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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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stomach contents by
weight (dry weight) of Dentex tumifrons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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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ortional food overlap coefficients (Schoener’s index)
of the diet among Dentex tumifrons size classes

Size class (cm) 10~13 13~16 16~19 19~22 22~25

13~16 0.42 
16~19 0.28 0.54 
19~22 0.26 0.42 0.79 
22~25 0.18 0.32 0.76 0.81 
25⁄ 0.21 0.29 0.71 0.73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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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각각 0.81과 0.80으로 높은 중복도를 보 다. 하지

만 10~13 cm 크기군은 13~16 cm, 16~19 cm, 19~22 cm,

22~25 cm, 25 cm 이상 크기군과 각각 0.42, 0.28, 0.26, 0.18,

0.21로 낮은 중복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13~16 cm 크기군

역시 16~19 cm, 19~22 cm, 22~25 cm, 25 cm 이상 크기군

과 각각 0.54, 0.42, 0.32, 0.29로 낮은 중복도 값을 나타내었

다. 

백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분의 어류

는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먹이생물에 두 가지 형태의 변화

가 일어난다고 하 는데, 첫 번째, 체장과 관계없이 지속적

으로 유사한 먹이생물을 섭식하지만 그 개체수가 증가하는

형태와 두 번째,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작은 크기의 먹이생

물에서 큰 크기의 먹이생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먹이전환

에 따라 먹이생물 개체수는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형

태이다. 황돔의 체장과 입 크기 사이, 체장과 먹이생물의 크

기 사이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체장 증가에 따라

입 크기와 먹이생물 크기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작은 크기군에서는 비교적 소형 먹이생물인 단각류와

새우류를 주로 섭식하 으나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집게

류, 극피동물, 게류로, 다시 어류와 두족류 등의 비교적 큰

크기의 먹이생물로 2차례의 전환을 하여 두 번째 경우에

속하 다. 또한 Oblada melanura (Pallaoro et al., 2003), 참돔

(허 등, 2006), Diplodus sargus와 D. vulgaris (Osman and

Mahmoud, 2009) 등과 같은 많은 도미과 어류에서 황돔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성장함에 따

라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에서 큰 크기의 먹이생물로 먹이

전환을 하는 것은 부분 도미과 어류들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부산 연안해역에서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채집된 황돔 (Dentex tumifrons) 317개체의 식성을 조사하

다. 황돔의 표준체장(SL)은 10.2~27.8 cm 범위 다. 황돔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새우류(Macrura)를 주로 섭식하는

육식성어종(carnivore)이었다. 새우류 다음으로 어류(Pisces)

가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그 다음으로 집게류 (Anomura),

단각류 (Amphipoda), 게류 (Brachyura), 극피동물 (Echinoder-

mata), 두족류(Cephalopoda) 순으로 섭식하 다. 그 외, 갯지

이류 (Polychaeta), 갯가재류 (Stomatopoda), 이매패류 (Biva-

livia), 패충류 (Ostracoda), 곤쟁이류 (Mysidacea) 등을 섭식

하 지만 그 양은 매우 적었다. 가장 작은 크기군인 10~13

cm의 크기군에서는 새우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나

타났다. 13~16 cm 크기군에서는 새우류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집게류, 극피동물, 게류의 비율이 증가하 다. 체장이

증가함에 따라 새우류, 집게류, 극피동물, 게류의 비율이 감

소한 반면, 어류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 다. 어류는 체장 25

cm 이상의 크기군에서는 위내용물의 부분을 차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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