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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남연안해역은 1990년대 이후 연안해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
해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실시한 이래 비교적 안정적 생산량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주변 연안지역의 지리적 변화와 양
식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굴을 비롯한 여과섭식성 양식생물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어 어장의 이용실태가 기존과는 많이 변
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연안개발로 인한 양식해역을 폐쇄
할 경우에도 어장을 소멸하지 않고 다른 해역으로 이설하여 국
지적 밀식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보다 수익성이 높은 품종으로 
품종변화를 무차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이종간의 먹이경쟁을 
초래하고 있다(Jeong, 2011). 
멍게와 굴같은 여과섭식성 생물은 해수 중에 부유하고 있는 

부유성 유기입자를 여과 섭취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므로 
동일 해역에서 이들 생물군의 생체량은 해역의 먹이량에 
의하여 한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Jeong et al., 2009), 두 종의 

먹이 선택성(Kang et al., 2009) 및 먹이섭취량(Kim, 2003) 
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두 종간의 혼서가 
서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유지 가능한 집단 생체량의 범위는 양식생물의 
요구에너지량이 양식해역에서 섭취 가능한 에너지량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Fiala-Médioni, 
1978), 주변 환경수로부터 섭취하는 먹이의 양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두 종간의 먹이경쟁을 이해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통영연안에는 수하식 양식생물이 다양화 되고 있고, 이
들 종간의 직간접적인 먹이경쟁은 불가피하다. 또한 수하식 양
식생물의 종에 따른 생리생태적 특성의 차이는 배설물의 침강 
등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가중으로 인하여 보다 빠른 양식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Kingsley and Watabe, 1987; Jeong and 
Cho, 2003). 우리나라 양식시설기준은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면적대비 시설률의 획일적인 시설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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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과 체중을 고려한 멍게(Halocynthia roretzi)의 여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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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understand the co-culture impact of the sea squirt Halocynthia roretzi on the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we ex-
amined the filtration rate of the sea squirt in relation of water temperature (5-25℃) and body weight. The filtration rate increased 
in relation to body weight and water temperature, indicating a clear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two variables. Due to the clear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iltration rates at each temperature groups for acceptable collinearity, each constants at regression 
equation was further analyzed for a unified model of filtration rate. Therefore the filtration rate of H. roretzi was estimated as: Fr 
(L/h/animal) = (0.1956+0.0182T)×DW0.7978EXP(-0.0273T) for water temperature in the range of 5-25℃. The estimated filtration rates 
of H. roretzi were higher than those of C. gigas in the winter season (water temperatures below 16℃) in condition of equal body 
weight. Our results indicate that H. roretzi may have an advantage over C. gigas in food competition during the winter season when 
the two species are co-cul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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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생물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다양한 생물을 같은 해
역에 수용하여 양식할 경우, 생태학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생물
의 생존 및 성장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생물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성장이 빠른 생물
일수록 다량의 배설물을 분비하므로 양식어장 노화를 촉진시키
는 등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Jeong and Cho, 2003.) 
여과섭식성 수산생물 양식어장의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이들 생물의 계획적 생산이 필수적이고, 이는 어
장 수용력 내지는 환경용량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나 굴(Crassostrea gigas) 양식에 대한 수용력 연구에 비해
(Cho et al., 1996; Lee, 2001; Jeong, 2002; Park et al., 2002a; 
Park et al., 2002b), 멍게(Halocynthia roretzi)의 수용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수용력 연구를 위해서는 환경의 
생산성 못지 않게 생물의 대사율 측정이 필연적이므로, 이 연구
는 양식 멍게(H. roretzi)의 여수율을 평가하여 생태학적 수용력
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에 사용한 멍게는 경남 통영시 인근 북만의 멍게양식장에
서 채집하여 군산대학교 천해양식실험실로 옮겨 100 L들이 순
환여과식수조에 연안 수온과 근접한 수온 5℃에서 3일간 절식 
후 시판중인 혼합 미세조류(Shellfish Diet 1800TM, ReedMari-
culture Inc., USA: Isochrysis sp., Pavlova dicryteria, Thalas-
siosira weissflogii, 및 Tetraselmis sp.)를 공급하며 10일간 순치
시켰다. 실험기간 중 해수의 염분농도와 용존산소는 30.0±1.0 
psu와 7.0±1.0 mg/L를 유지하였고(YSI-85, YSI incorporat-
ed, Ohio, USA.) pH는 7.9±0.2를 유지하였다(HI8424, Hanna 
Instrument, Seoul, Korea).

순치된 멍게는 수온 5-25℃의 범위에서 5℃간격으로 5개의 
실험구를 설정하여 여수율을 측정하였다. 각 수온구간별 측정 
시에는 1℃/day의 간격으로 점차적으로 상승시켰고, 실험수온
에서 2일간 순치시켰다. 여수율 측정 시에 시료채취에 의한 외
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수식 수조에 별도의 1 L들이 아크
릴수조를 설치하여 각각 1개체씩 수용하였고(n=10), 이후 수위
를 낮춰 각 수조별 먹이생물의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여수율
은 동일개체를 2회 반복 측정하였고 각 측정치는 이들의 평균치
를 사용하였다. 먹이생물농도는 각 실험수조에서 해수를 2 mL
씩 채수하여 Kim (1995)에 따라 분광광도계(Optizen 3220UV 
bio, Mecasys Co. LTD, Korea)로 675 nm에서 chlorophyll-a
의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용 먹이생물은 순치시 사용
하였던 혼합 미세조류와 동일하였고, 미세조류의 초기농도는 
0.20±0.10으로 조절하였다. 여수율(Fr)은 Kim (1995)에 따라 

Fig. 1. Regression analysis for filtration rates of Sea squirt, Halocyn-
thia roretzi, at various water temperatures (5-25℃) (P<0.001).

Fig. 2.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lopes (a) from each regression 
equation of Halocynthia roretzi in terms of linear regression.

Table 1. Analysis of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for 
filtration rate of Halocynthia roretzi in the experimental water 
temperatures (5-25℃) (n=10)

10℃ 15℃ 20℃ 25℃

5℃ 0.931a

P<0.0001b
0.945 a

P<0.0001 b
0.872 a

P=0.001 b
0.949 a

P<0.0001 b

10℃ 0.943 a

P<0.0001 b
0.892 a

P=0.0005 b
0.957 a

P<0.0001 b

15℃ 0.947 a

P<0.0001 b
0.949 a

P<0.0001 b

20℃ 0.882 a

P=0.0007 b

a correlation coefficient, b P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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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식과 같이 산정하였다.
Fr, L/h/animal = V·(1-e-Z)
이 때, V는 폐쇄순환계의 수량(L)에 해당하고, Z는 먹이농도
의 감소계수를 나타낸다. 여수율을 측정한 개체는 전중(g), 육중
(g) 및 건조중량(g)을 0.1 g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생체 건조중량
은 껍질을 제거한 후 80℃에서 3일간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
에서 상온까지 방냉시킨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각 수온별 체중에 대한 여수율(Fr)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최소자승법(FR=aXb)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P<0.0001), 
각 수온구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n=10). 또한 멍게 여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수온과 체중의 효과
에 대해서는 Two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Sigmaplot 
11.0, Systat Software, Inc., Germany). 

결   과

멍게의 여수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수온과 체중에 
따라 멍게의 여수율은 0.47-1.30 L/h/animal의 범위였고, 수온 
및 체중에 비례하였다. 모든 수온에서 여수율은 체중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였다. 

수온구별 여수율의 회귀분석결과의 공선성은 수온구별 여수
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수온구별 여수
율의 Pearson 상관계수는 0.872-0.957의 범위로 매우 높은 정
상관계를 나타내어 공선성이 인정되었다(Table 1). 따라서 이들 
회귀선의 공통상수를 찾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수(a)
는 일차 선형회귀하여 a=0.1956+0.0182T로 추정되었다(Fig. 
2, r2=0.9986, P<0.0001). 상수(b)는 수온에 따라 지수함수식
으로 감소하였고 b=0.7978Exp(-0.0273T)로 추정되었다(Fig. 
3, r2=0.9837, P=0.0009). 이들 상수들에 대한 통계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정한 모든 상수들은 매우 높은 유의성으로 나
타내므로 이를 취하여 멍게 H. roretzi의 여수율모델식을 도출
하면 아래와 같다.

Fr(L/h/animal) = (0.1956+0.0182T)×DW0.7978EXP(-0.0273T)  (5 ≤ T ≤ 25)
이때 T는 수온(℃)이고, DW는 육질부의 건조중량(g)에 해당

Fig. 4. Computed contour map for estimated filtration rate of 
Halocynthia roretzi (L/h/animal). Each contour line indicates the 
filtration rate (L/h/animal).

Fig. 3. Regression analysis between constants (b) from each 
regression equation of Halocynthia roretzi in terms of exponential 
decay.

Table 2. Statistical results for regression of constant (a) and (b) in the experimental water temperatures (5-25℃).

Factor Constant Coefficient t P r2 F P Formula

a
y0 0.1956 39.2826 <0.0001

0.9986 2183.7837 <0.0001 f = y0+aT
a 0.0182 46.7310 <0.0001

b
a 0.7978 34.5228 <0.0001

0.9837 181.4043 0.0009 f = a Exp(-b x T)

b 0.0273 13.2681 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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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상의 여수율 모델식을 이용하여 수온과 체중에 따른 등여수
율분포도를 그려보면 Fig. 4와 같다. 동일체중인 멍게의 여수율
은 저수온에서 보다 고수온에서 높았지만, 고수온일수록 등여
수율선의 간격이 넓어져 증가속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고체중의 개체에서 보다 확연하게 나타났다. 우리의 모
델식과 굴의 여수율 모델(Kim, 1995)을 이용하여 동일 체중 및 
수온조건에서 여수율을 비교면 Fig. 5와 같다. 멍게의 여수율은 
수온 5℃에서 최대 7배 이상으로 높았지만, 수온 16℃를 기점
으로 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우리 연구결과 멍게의 여수율은 0.47-1.30 L/h/animal의 범위
였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보다는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Shin et al., 2007), 이는 측정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먹이생물을 지표물질로 이용하
였지만, Shine et al. (2007)은 Neutral red를 지표물질로 이용하
였다(Cole and Hepper, 1954). 또한 우리의 연구에 활용된 멍게
들은 실내 순환수조에서 순치시킨 점등을 고려하면 Shine et al. 
(2007)에 비해 다소간 낮은 측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
른 종이긴 하지만 Ribes et al. (1998)의 측정치의 범위 안에 포
함되어(Table 3), 우리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멍게의 여수율 모
델식을 만들었다.
멍게의 여수율에 대한 수온과 체중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 결
과 수온과 체중의 독립적 영향은 유의하였지만(P<0.001), 수온
과 체중의 복합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861). 여

수율의 회귀분석에서 1차선형 직선회귀에서도 매우 높은 유의
성을 나타내었지만(P<0.001), Y절편이 모두 양(+)의 값을 나타
내어 체중 0에서도 양의 값을 나타내므로 최소자승법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선의 공선성은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7이상일 때 일
반적으로 공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0.8-0.9이상일 때 
공선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의 상관계수는 0.872-
0.957의 범위로(Table 1) 공선성을 인정할 수준에 해당하였다
(Hair et al., 1998; Wikiversity, 2010). 따라서 각 수온별 회귀선
이 평행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이 회귀선들의 상수들에 대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하였다. 상수(a)는 체중 1 g일 때 각 수온
별 여수율에 해당하고, 이들 상수는 Fig. 1과 같이 직선회귀하였
다(r2=0.9986, P<0.0001). 한편 이들 여수율 모형에 체중 0 g을 
대입하면 모두 여수율 0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여수율 회귀모형
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체중에 대한 여수율의 반응 정
도를 나타내는 상수(b)는 수온에 대해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
였다(r2=0.9837, P=0.0009). 
위의 결과를 통해 등여수율 분포도를 그리면 Fig. 5와 같다. 체
중이 낮은 개체보다 체중이 높은 개체가 수온에 대한 여수율 변
화가 컸고, 동일수온에서는 저체중에서 체중에 따른 여수율 변
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냉수성 종인 멍게의 생리적 특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온이 높을수록 여수율은 증가하였고, 이는 
곧 높은 먹이요구량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수온에 따른 대사
율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멍게양식시 봄철 수온상승과 대형개체
의 폐사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생리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봄철 대량폐사와 먹이공급능력
에 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멍게와 굴의 식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멍게와 같
은 미색류인 미더덕의 육과 변의 지방산 조성을 조사한 결과, 굴
과 미더덕의 식성이 다르다는 보고(Maf, 1997) 이후 굴과 멍게
의 식성에 관한 논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또한 멍게와 

Fig. 5. Comparison of filtration rate between Halocynthia roretzi and 
Crassostrea gigas. Data indicat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filtration rates of C. gigas were referred from Kim (1995).

Table 3. Filtration rate (L/gDW/h) reported for different species in 
genus Halocynthia

Species Temperature 
(°C)

Filtration rate 
(L/g/h) Reference

H. papillosa 15-16 6.311 Fiala-Médioni 
(1974) 

12-22 0.16-4.822 Ribes et al. 
(1998) 

H. pyriformis 15 5.82 Armsworthy et 
al. (2001) 

H. roretzi 25 ~3-42 Shin et al. (2007)

1Wet weight basis FR (L/gWW/h), 2Dry weight basis FR (L/
gD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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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복합양식시 멍게는 주로 20 μm이하의 미립자유기물을 섭
취한다고 보고됨으로써(Kang et al., 2009) 멍게와 굴의 복합양
식이 폐사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Hur, 
2009).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서 공급한 혼합 미세조류는 크기 
5-20 μm의 미세조류를 공급하였고,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주로 소형미세조류가 주로 검경되었지만, Cho (2011)의 연구
에서는 멍게 분(feces)에서 주로 대형미세조류가 다량 검출되
었다. 이는 멍게가 주변해수 중에 부유하는 유기입자성 물질을 
먹이선택적으로 섭식한다기 보다는 생리적 특성에 의한 소화
효율의 차이로 굴과 다른 소화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 Ribes et al. (1998)에 따르면, 멍게는 먹이선택성이 
없고, 0.5-100 μm 크기의 먹이를 섭취하고 특히 0.6 μm 이상의 
크기에 대해 높은 효율을 지니며 (Studart and Klumpp, 1984) 
규조류, 와편모조류 및 섬모충류 및 입자성유기탄소까지 섭취
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멍게와 굴의 혼서양식시 주
변해수에 부유하는 입자성유기물에 대한 먹이경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해안에서 멍게양식은 저수온기에는 성장 등의 목적으로 연
안해역으로 이식하게 된다(Seo, 1982; Kim and Moon, 1998; 
Kim, 2003; Jeong, 2011). 굴이나 멍게는 해수중에 부유성 유
기물을 여과섭식하는 생물이므로 이들 생물의 생산력은 환경
의 먹이가용성, 즉 수용력에 의해 결정된다(Jeong, 2002; Jeong 
et al., 2009). 따라서 멍게와 굴의 먹이경쟁을 밝히기 위해서는 
두 생물의 포식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멍게와 굴과 같은 여과
섭식성생물의 포식압은 여수율로 평가할 수 있어, 우리는 기존 
굴의 여수율(Kim, 1995) 을 동일한 조건에서 적용하여 여수율
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6℃이상의 수온에서는 동일한 체중조
건에서 굴의 여수율이 멍게보다 높게 나타났고(Fig. 5), 이는 봄
철 수온상승기 이후 연안에 이식된 멍게는 굴과의 먹이경쟁에
서 다소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 
멍게의 대량폐사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혼서양식을(Hur, 2009) 
위해서는 두 종간의 먹이경쟁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멍게의 생리적 특징에 대한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Armsworthy SL, MacDonald BA and Ward JE. 2001. Feeding 
activity, absorption efficiency and suspension feeding pro-
cesses in the ascidian, Halocynthia pyriformis (Stolidobran-
chia: Ascidiacea): responses to variations in diet quantity 
and quality. J Exp Mar Biol Ecol 260, 41-69. http://dx.doi.
org/10.1016/S0022-0981(01)00238-6.

Cho CH, Kim YS, Yeom MG, Choi JD, Jeong WG, Choi WJ, 
Won YI, Ahn YS, Kim KS, Noh JR and Kim HY. 1996. 
Evaluation of Environmental Capacity for Shellfish Farms 
in Puk Bay. Gyeongsangnam-do, Tongyeong, Korea.

Cho S-M. 2011. Evaluation of ecological cultural model of oys-

ter and ascidian by food availability in cultural waters. In: 
Oyster symposium: Effective utilization of cultural waters 
for sustainable oyster culture. Jeong W-G, ed^eds. Oyster 
Hanging Culture Cooperative of Korea, Tongyeong, Korea, 
20-38.

Cole HA and Hepper BT. 1954. The use of neutral red solu-
tion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filtration rate of Lamelli 
branchs. J Cons Int Explror Mer 20, 197-203.

Fiala-Médioni A. 1978. Filter-feeding ethology of benthic inver-
tebrates (ascidians). IV. Pumping rate, filtration rate, filtra-
tion efficiency. Marine Biology 48, 243-249. http://dx.doi.
org/10.1007/bf00397151.

Fiala-Medioni A. 1974. Ethologie alirnentaire d'invertebres ben-
thiques filtreurs (ascidians). 11. Variations des taux de filtra-
tion et de digestion en function de l'esphce. Marine Biology 
28, 199-206.

Hair JF, Anderson RE, Tatham RL and Black WC. 1998. Multi-
variate Data Analysis, 5th Edtion. Prentice-Hall, New York, 
U.S.A.

Hur Y. 2009. The studies on stability of cultured sea squirt aqua-
culture fisheries. National Fisheries & Development Insti-
tute, Seoul, Korea, 10311.

Jeong W-G, 2002. Studies on proper management of oyster 
farms in Pukman Bay, Korea.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Jeong W-G. 2011. Effective utilization of cultural waters for ma-
rine invertebrate culture. In: Oyster symposium, Effective 
utilization of cultural waters for sustainable oyster culture. 
Jeong W-G, ed. Insititute of Marine Indust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ngyeong, Korea, 39-69.

Jeong W-G and Cho S-M. 2003. The Physiochemical Character-
istics of Seawater and Sediment of Marine Shellfish Farm in 
Jindong Bay. Korean J Malacol 19, 161-169.

Jeong WG, Cho SM and Lee SJ. 2009. Studies for the Sustain-
able Management of Oyster Farms in Pukman Bay, Korea: 
Estimation of Carrying Capacity from Food Availability. 
Fish Aquat Sci 12, 118-129.

Kang CK, Choy EJ, Hur YB and Myeong JI. 2009. Isotopic 
evidence of particle size-dependent food partitioning in 
cocultured sea squirt Halocynthia roretzi and Pacific oys-
ter Crassostrea gigas. Aquat Biol 6, 289-302. http://dx.doi.
org/10.3354/ab00126.

Kim SH. 2003. Food competition among four kinds of attached 
organisms(Crassostrea sp., Styela clava, Mytilus eculis and 
Cirripedian sp.)in the oyser bed. Bull Youngin Univ 21, 479-
488.

Kim YS. 1995. Filtering Rate Model of Farming Oyster, 
Crassostrea gigas with Effect of Water Temperature and 
Size.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Aquatic Sicience 
28, 589-598.

Kim YS and Moon TS. 1998. Filtering Rate with Effect of Wa-
ter Temperature and Size of Two Farming Ascidians Styela 



정우건ㆍ조상만818

clava and S. plicata, and a Farming Mussel Mytilus edulis. J 
Korean Fish Soc 31, 272-277.

Kingsley RJ and Watabe N. 1987. Role of carbonic anhydrase in 
calcification in the gorgonian Leptogorgia virgulata. J Exp 
Zool 241, 171-180.

Lee WC, 2001. Modification and application of an ecosystem 
model for carrying capacity in oyster culturing ground. 
Pukyu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MAF. 1997. Studies on Development of Cultural Technique for 
Sea squirt, Styela clava.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
velopment Institute, Toneyong, Korea, 1-198.

Park JS, Kim HC, Choi WJ, Lee WC, Kim DM, Koo JH and 
Park CK. 2002a. Estimating the carrying capacity of a coast-
al bay for oyster culture. J Korean Fish Soc 35, 408-416.

Park JS, Kim HC, Choi WJ, Lee WC and Park CK. 2002b. Es-
timating the Carrying Capacity of a Coastal Bay for Oyster 
Culture -Estimating a Food Supply to Oysters Using an Eco-
hydrodynamic Model in Geoje-Hansan Bay-. J Korean Fish 
Soc 35, 395-407.

Ribes M, Coma R and Gili J-M. 1998. Seasonal variation of 
in situ feeding rates by the temperate ascidian Halocynthia 
papillosa. Marine Ecology Progress Series 175, 201-213.

Seo HY. 1982. Phytoplankonic Food Organisms of Halocynthia 
roretzi (V. Drasche) (Urocordata:Ascidiaced). Bull Nat Fish 
Univ Pusan 22, 45-51.

Shin YK, Choi NJ, Hur YB, Han HK, Park JH and Kim Y. 2007. 
Survival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the Tunicate Halo-
cynthia roretzi to Salinity Changes. J Aquaculture 20, 226-
231.

Stuartl V and Klumpp DW. 1984. Evidence for food-resource 
partitioning by kelpbed filter feeders. Marine Ecology Prog-
ress Series 16, 27-37.

Wikiversity. 2010. Advanced ANOVA/MANOVA Retrieved 
from http://en.wikiversity.org/ on 24 January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