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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잘피(Zostera marina)는 해산종자식물의 잘피과에 속하는 다
년생 해초로 북반구의 온대해역에 폭넓게 분포하며 전 세계
에 약 50여 종이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고(Phillips and Menez, 
1988) 현재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보호대
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생물이다(MOF, 2017). 또한 연
안에서 잘피밭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하며(Zieman 
and Wetzel, 1980) 높은 생산력을 바탕으로 생태계에서 해수의 
흐름을 제어하여 소형생물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경
제적으로 가치 있는 어종의 유어들에게 성육장 및 은신처를 제
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Klumpp et al., 1992; Nybakken, 
1993). 이와 같이 잘피밭이 해양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아 최근 들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피밭이 
소실되어 파괴되고 있다(Short and Wyllie-Echeverria, 1996).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잘피밭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연구자들에 의해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잘피밭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통영 소규모 잘피밭 어류군집

(Kim and Gwak, 2012), 통영 민양마을 잘피밭 어류의 종조성
(Kim et al., 2013), 한산도 봉암 잘피밭 어류의 월별 종조성 변
화(Han et al., 2017) 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밭 주변에서는 바지락 채취와 스프
링통발을 이용한 어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장평리 
잘피밭이 잘 보전된다면 어민 소득원을 증가시키는 파급효과
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평리 잘피밭
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종조성과 월별 출현변화를 조사하여 장
평리 잘피밭의 특성을 알아보고 장평리 잘피밭 보존의 필요성
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경상남도 통영시 장평리 잘피밭에
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매월 대조기의 간조 시에 
지인망(Seine net, 950×150 cm, 망목 1×1 cm)을 이용하여 5
분씩 3회 예인하여 채집하였다(Fig. 1). 어류의 출현량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달 조사 시 수온과 염
분을 Orion star a329 (Thermo scientif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즉시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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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Kim et al. (2005)을 이용하여 동정하였
으며 종별 개체수와 생체량을 계수 및 계측하였고 생체량은 0.1 
g까지 측정 하였다.
어류의 계절변동을 비교하기 위해 종다양도지수(Shannon 

and Weaver, 1949), 균등도지수(Pielou, 1966), 우점도지수
(Simpson, 1949)를 구하였다. 또한 종간 출현유사성을 분석
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3회 이상 채집된 어종들에 대해서는 
Jaccard (1908)의 유사도지수를 계산하여 각 어종별 유사거리
를 UPGMA (Unweighted pair group method using arthmetic 
average; 비가중치평균연결법)로 집괴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dendrogram으로 표시하였으며 분석에
는 MVSP 3.22 프로그램(Kovach computing services, UK)을 
사용하였다.

종다양도지수: [H´=  
s

[Σ
i=0

ni ln( ni )]
N N

(ni=i번째 종의 월별 출현 개체수, N=특정 달에 채집된 종의 
개체수, S=출현종수)

균등도지수: J = H´/ln(S)
(H´=다양도지수 S=출현종수)

우점도지수: D = (Y1+Y2)/Y
(Y=총개체수, Y1=첫 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Y2=두 번째 우
점종의 개체수)

결   과

수온 및 염분

조사기간 동안 수온은 7.5-31.0℃의 범위를 보였으며 8월에 

31.0℃로 가장 높았고 이후 수온이 감소하여 1월에 7.5℃로 가
장 낮았다(Fig. 2). 또한 염분은 29.5-33.6 psu의 범위를 보였으
며 3월에 33.6 psu로 가장 높았고 9월에 29.5 psu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조성

조사기간 동안 16과 32종, 총 2,042개체 3,991.1 g의 어류가 
채집되었다(Table 1). 과별로는 망둑어과(Gobiidae) 어류가 11
종으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둑중개과(Cotti-
dae)와 실고기과(Syngnathidae)가 각각 3종, 망상어과(Embi-
otocidae), 장갱이과(Stichaeidae), 참복과(Tetraodontidae)가 

Fig. 1. Location of the sampling areas in the eelgrass bed of Jang-
pyeong in Tongyeong, Korea (●).

Fig. 2. Monthly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eelgrass bed of Jangpyeong in Tongyeong, Korea from May 2016 to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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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종, 가지미과(Pleuronectidae), 농어과(Lateolabracidae), 
도미과(Sparidae), 등가시치과(Zoarcidae), 멸치과(Engrau-
lidae), 숭어과(Mugilidae), 실비늘치과(Aulorhynchidae), 양
볼락과(Scorpaenidae), 쥐치과(Monacanthidae), 황줄베도라
치과(Pholididae)가 각각 1종이 채집되었다. 개체수를 살펴보
았을 때 가장 많이 출현한 종은 587개체(28.7%)가 채집된 복

섬(Takifugu niphobles)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그물코쥐치
(Rudarius ercodes) 381개체(18.7%), 살망둑(Gymnogobius 
heptacanthus) 235개체(11.5%), 민베도라치(Zoarchias glaber) 
165개체(8.1%), 베도라치(Pholis nebulosa) 134개체(6.6%), 사
백어(Leucopsarion petersii) 120개체(5.9%) 순으로 채집되었
고 상기 6종이 총 개체수의 79.5%를 차지하여 우점하였다. 생

Table 1. Seasonal variation of species composition of fishes in the eelgrass bed of Jangpyeong in Tongyeong, Korea from May 2016 to April 
2017 

Scientific name
May Jun. Jul. Aug. Sep. Oct. Nov.

N W N W N W N W N W N W N W
Takifugu niphobles 1 31.1 5 0.4 415 71.9 2 0.1 7 20.0 2 4.0 8 40.6
Rudarius ercodes 3 11.5 9 43.1 32 14.7 55 56.3 160 141.0 36 44.0
Gymnogobius heptacanthus 1 0.6 168 31.7 51 18.1 2 0.6
Zoarchias glaber 33 43.8 21 25.7 11 13.5 5 6.3 2 1.8
Pholis nebulosa 27 69.6 23 51.7 5 6.6 57 117.1 7 38.8 1 6.9
Leucopsarion petersii 120 13.9
Pterogobius elapoides 51 73.8 13 24.5 7 23.7 2 10.2 1 5.6
Syngnathus schlegeli 4 10.2 4 3.8 4 1.8 5 2.9 10 12.8 9 22.8 3 7.0
Engraulis japonicus 53 37.6
Urocampus nanus 2 0.5 6 1.4 1 0.2 1 0.2 1 0.1 25 1.0
Lateolabrax japonicus 18 6.0 12 39.5 4 44.1 1 81.6
Ditrema temminckii 16 22.5 2 29.4 3 39.0
Acanthogobius flavimanus 4 51.9 3 73.6 10 263.8
Pseudoblennius cottoides 4 11.2 4 36.2 2 18.2
Takifugu pardalis 7 8.2 4 25.5 1 23.2 3 77.7
Sebastes inermis 4 25.8 3 29.4
Hippocampus coronatus 1 2.3 1 0.1 5 1.6
Pseudoblennius percoides
Aulichthys japonicus 1 1.0 6 5.1
Tridentiger trigonocephalus 1 6.2 1 2.9 3 15.6
Furcina osimae 5 41.1 1 17.7
Acentrogobius pflaumii 2 7.9
Ernogrammus hexagrammus
Acanthogobius lactipes 1 3.8 1 3.3
Favonigobius gymnauchen
Mugil cephalus 1 0.6
Pleuronectes yokohamae 1 14.8
Acanthopagrus schlegelii 1 13.1
Tridentiger obscurus 1 0.7
Chaenogobius gulosus
Neoditrema ransonneti
Dictyosoma burgeri
Total 146 271.8 106 194.5 636 263.9 99 85.5 154 374.2 347 392.6 121 627.6
N, Number of individuals; W, Bioma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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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량을 살펴보았을 때 복섬이 917.5 g (2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절망둑(Acanthogobius flavima-
nus) 464.2 g (11.6%), 그물코쥐치 380.5 g (9.5%), 베도라치 
340.4 g (8.5%), 망상어(Ditrema temminckii) 325.2 g (8.1%), 
볼락(Sebastes inermis) 265.2 g (6.6%), 농어(Lateolabrax ja-
ponicus) 171.2 g (4.3%) 순이었다. 상기 7종은 전체 생체량의 
71.6%를 차지하여 우점하였다. 연간 12회 조사 중 복섬, 그물코

쥐치, 베도라치, 민베도라치, 실고기(Syngnathus schlegeli), 풀
해마(Urocampus nanus) 6종이 8회 이상 출현하였는데 복섬은 
12회 모두 출현 하였고, 그물코쥐치와 베도라치는 11회, 민베도
라치와 실고기는 10회, 풀해마는 8회 출현하였다. 

계절변동 

장평리 잘피밭에서 채집된 어종의 월별 채집 종수는 6-15종

Table 1. Continued

Scientific name
Dec. Jan. Feb. Mar. Apr. Total

N W N W N W N W N W N %N W %W
Takifugu niphobles 3 6.6 8 28.9 130 697.6 4 10.4 2 5.9 587 28.7 917.5 23.0 
Rudarius ercodes 38 30.4 6 3.5 12 9.3 15 10.7 15 16.0 381 18.7 380.5 9.5 
Gymnogobius heptacanthus 6 7.8 7 10.4 235 11.5 69.2 1.7 
Zoarchias glaber 4 4.3 77 11.3 7 15.4 3 14.5 2 2.1 165 8.1 138.7 3.5 
Pholis nebulosa 3 9.8 3 4.3 2 6.8 3 13.0 3 15.8 134 6.6 340.4 8.5 
Leucopsarion petersii 120 5.9 13.9 0.3 
Pterogobius elapoides 9 8.0 83 4.1 145.8 3.7 
Syngnathus schlegeli 2 5.4 6 13.0 8 17.0 55 2.7 96.7 2.4 
Engraulis japonicus 53 2.6 37.6 0.9 
Urocampus nanus 1 0.1 4 0.2 41 2.0 3.7 0.1 
Lateolabrax japonicus 35 1.7 171.2 4.3 
Ditrema temminckii 1 11.6 3 222.7 25 1.2 325.2 8.1 
Acanthogobius flavimanus 2 57.5 1 11.1 1 6.3 21 1.0 464.2 11.6 
Pseudoblennius cottoides 2 0.1 5 3.1 17 0.8 68.8 1.7 
Takifugu pardalis 1 29.3 16 0.8 163.9 4.1 
Sebastes inermis 2 23.8 2 44.2 4 88.9 2 53.1 17 0.8 265.2 6.6 
Hippocampus coronatus 2 0.7 9 0.4 4.7 0.1 
Pseudoblennius percoides 1 40.7 8 50.5 9 0.4 91.2 2.3 
Aulichthys japonicus 7 0.3 6.1 0.2 
Tridentiger trigonocephalus 2 4.9 7 0.3 29.6 0.7 
Furcina osimae 1 4.4 7 0.3 63.2 1.6 
Acentrogobius pflaumii 2 9.8 4 0.2 17.7 0.4 
Ernogrammus hexagrammus 3 33.0 3 0.1 33.0 0.8 
Acanthogobius lactipes 2 0.1 7.1 0.2 
Favonigobius gymnauchen 1 0.1 1 0.6 2 0.1 0.7 0.0 
Mugil cephalus 1 0.0 0.6 0.0 
Pleuronectes yokohamae 1 0.0 14.8 0.4 
Acanthopagrus schlegelii 1 0.0 13.1 0.3 
Tridentiger obscurus 1 0.0 0.7 0.0 
Chaenogobius gulosus 1 38.6 1 0.0 38.6 1.0 
Neoditrema ransonneti 1 6.7 1 0.0 6.7 0.2 
Dictyosoma burgeri 1 60.8 1 0.0 60.8 1.5 
Total 58 178.6 110 73.7 154 784.4 56 342.0 55 402.3 2,042 100.0 3,991.1 100.0 
N, Number of individuals; W, Biomas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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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보였으며 10월에 가장 많은 종이 채집되었고 2월에 
가장 적은 종이 채집되었다(Fig. 3A). 또한 월별 개체수 변동을 
살펴보면, 55-636개체의 범위를 보였으며 7월에 가장 많은 개
체수가 채집되었고 4월에 가장 적은 개체수가 채집되었다(Fig. 
3B). 월별 생체량 변동을 살펴보면, 73.7-784.4 g의 범위를 보
였으며 2월에 가장 높은 생체량을 나타냈고 1월에 가장 낮은 생
체량을 나타냈다(Fig. 3C). 

5월에는 11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일곱동갈망둑(Pterogobi-
us elapoides)이 가장 우점하였다. 또한 6월에는 14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베도라치가 가장 우점하였다. 7월에는 13종의 어
류가 채집되었고 복섬이 415개체가 채집되어 가장 우점하였으

며 살망둑이 다수 출현하기도 하였다. 8월에는 9종의 어류가 채
집되었으며 살망둑이 가장 우점하였다. 또한 9월에는 12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베도라치가 가장 우점하였다. 10월에는 
15종의 어류가 채집되어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내
었으며 그물코쥐치가 가장 우점하였다. 11월에는 10종의 어류
가 채집되었으며 멸치(Engraulis japonicus)가 가장 우점하였
다. 12월에는 11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그물코쥐치가 가장 
우점하였다. 1월에는 10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민베도라치
가 가장 우점하였다. 2월에는 6종의 어류가 채집되어 조사기간 

Fig. 3. Monthly variations in number of species (A), number of in-
dividuals (B), biomass (C) of fishes collected in the eelgrass bed of 
Jangpyeong in Tongyeong, Korea from May 2016 to April 2017.

(A)

(B)

(C)

(A)

(B)

(C)

Fig. 4. Monthly variation of index of diversity (A), evenness (B) 
and dominance (C) of fishes in the eelgrass bed of Jangpyeong in 
Tongyeong, Korea from May 2016 to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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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적은 종수를 나타내었으며 복섬이 가장 우점하였다. 3
월과 4 월은 각각 14종과 11종의 어류가 채집되었으며 그물코
쥐치가 가장 우점하였다.
어류의 종다양도지수(H′)는 0.63-2.32범위로 3월에 가장 높
은 값을 나타냈으며 2월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4A). 
균등도지수는 0.35-0.88범위로 3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
으며 2월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4B). 우점도지수는 
0.39-0.92범위로 2월과 7월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3월
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Fig. 4C).

종간 유사성

3회 이상 출현한 종을 대상으로 Jaccard 유사도지수를 계산
하여 dendrogram을 작성한 결과, 5개의 그룹과 그룹이 되지 않
는 2종으로 나뉘었다(Fig. 5). A 그룹은 농어, 두줄망둑(Triden-
tiger trigonocephalus), 일곱동갈망둑이 포함되었고 봄부터 가
을까지 출현 하였다. B 그룹은 무늬횟대(Furcina osimae)와 가
시망둑(Pseudoblennius cottoides)이 포함되었으며 가을부터 
봄에 출현하였다.  C 그룹은 볼락과 문절망둑이 포함되었으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출현하였다. D그룹은 졸복(Takifugu par-
dalis)과 살망둑이 포함되었고 여름에 주로 출현하였다. E그룹
은 풀해마, 실고기, 베도라치, 민베도라치, 그물코쥐치, 복섬이 
포함되었고 12회중 8회 이상 출현하여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연중 출현빈도가 높은 종이였다. 

고   찰

잘피밭에 서식하는 어류는 수온에 따라 생물량이 변동한다고 
알려져 있으며(Lee et al., 2000) 통영 풍화와 민양 잘피밭 지역
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 결과, 수온이 감소하면서 어류의 종
수, 개체수, 생체량이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Kim and 

Gwak, 2012; Kim et al., 2013).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밭 
어류는 수온이 감소하는 시기인 11월과 2월에 종수와 개체수는 
감소하였지만 생체량은 증가하여 선행연구들과 다소 다른 결과
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온이 감소하는 시기인 11
월과 2월에 어류의 생체량이 증가한 것은 11월과 2월에 각각 문
절망둑과 복섬이 대량 출현하였기 때문인데 선행연구 중 광양
만 잘피밭에 출현하는 문절망둑 역시 수온이 감소하는 시기인 
9-12월에 출현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Huh and 
Kwak, 1997). 문절망둑은 얕은 연안이나 기수역에 서식하고 주
로 갯지렁이류와 새우류를 섭식하며 산란기는 2-5월에 산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h and Kwak, 1999; Kim et al., 2005; 
Park et al., 2005). 잘피밭에 출현하는 어류 중 비교적 생체량이 
높은 문절망둑이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밭을 산란 전 산란
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섭식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회유
해 와서 11월에 어류의 생체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통영 봉암 지역에서 복섬은 수온이 감소하는 시기인 1월과 
2월에 우점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Han et al., 
2017) 복섬의 산란기는 5-7월로 부화한 치어들은 잘피밭에 유
입되어 성장하고 체장 7 cm 이상이 되면 대부분 주변 해역으로 
이동하며(Huh and Kwak, 1998; Oh et al., 2000) 저질이 사질
인 지역에서 간조에서 만조로 수위가 높아지는 밀물 때 저층에
서 먹이를 섭식하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Nojima et 
al., 1980; Miyamoto, 1982; Tamaki et al., 1992). 본 연구지역
인 장평리 잘피밭에서 복섬은 7월과 2월에 각각 415개체, 130
개체가 채집되었는데 7월은 많은 개체수가 채집되었지만 개체
당 생체량이 낮은 치어들이 채집되었으며 2월은 개체당 생체량
이 높은 큰 복섬이 채집되었다. 7월에 잘피밭에 유입되어 성장
한 복섬 무리들이 주변해역으로 이동하였다가 잘피밭을 은신처
로 이용하고 섭식활동을 하기 위해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
밭에 유입되어 수온이 감소하는 시기인 2월에 어류의 생체량이 

Fig. 5. Dendrogram illustrating the dominant species association of fishes in the eelgrass bed of Jangpyeong in Tongyeong, Korea from May 
2016 to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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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3회 이상 출현한 어종들의 출현양상을 살펴보면 
봄부터 가을까지 출현하였으며 주로 여름에 출현한 농어, 일
곱동갈망둑, 두줄망둑이 속한 A그룹, 봄과 가을에 출현한 가
시망둑과 무늬횟대가 속한 B그룹, 가을부터 봄까지 출현한 볼
락과 문절망둑이 속한 C그룹, 봄부터 여름까지 출현한 졸복과 
살망둑이 속한 D그룹, 계절에 상관없이 8회 이상 출현한 풀해
마, 실고기, 베도라치, 그물코쥐치, 복섬이 속한 E그룹으로 나
타나 거제 지세포, 거제 명사, 광양만 잘피밭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Huh and Kwak, 1997; Kim and Gwak, 2006; Kim et 
al., 2011). 또한 본 연구에서 우점종인 복섬, 그물코쥐치, 살망
둑, 베도라치, 민베도라치는 통영 민양, 풍화, 봉암지역의 잘피
밭에서도 출현하였지만 개체수와 출현빈도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Kim and Gwak, 2012; Kim et al., 2013; Han et al., 
2017). 살망둑은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밭에서 7월과 8월
에 집중적으로 출현하였다. 살망둑의 산란기는 2-5월로(Dotsu, 
1984) 민양과 저구에서도 살망둑 치어가 많이 채집되어(Lee et 
al., 2011; Kim et al., 2013) 살망둑은 주로 산란장과 성육장으
로  잘피밭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지
역을 산란장과 성육장으로 이용하여 7월과 8월에 많은 개체수
가 채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복섬, 그물코쥐치, 베도라치, 민베
도라치 4종은 조사기간 동안 10회 이상 출현하였으며 소형개
체가 많이 출현하였다. 복섬은 5-7월, 그물코쥐치는 6-8월, 베
도라치 11-12월, 민베도라치는 늦가을에서 겨울까지가 산란기
로(Lee and Hanyu, 1984; Kang et al., 1996; Oh et al., 2000; 
Miyazaki and Murase, 2014) 산란 후 부화된 치어들이 많이 유
입되었고 잘피밭에는 소형 개체들이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다
양한 동물플랑크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형개체가 많이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Kim and Gwak, 2012). 남해에 서식하는 잘피
는 7월에 전체 길이, 엽초의 길이, 잎의 길이가 가장 크고 7월 이
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1월에 가장 작았다(Ok et al., 2013). 7월
에 잘피의 전체 길이, 엽초의 길이, 잎의 길이가 커져 여름에 유
입되는 복섬, 살망둑 등 다양한 해산어류 치어들의 은신처를 제
공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도라치와 민베도라치는 몸의 
색체와 형태가 잘피와 유사한 특징을 지녀 잘피밭에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먹이를 포식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체형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Huh and Kwak, 1997), 잘피밭을 
은신처로 잘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실된 잘피 잎이 
분해된 유기쇄설입자는 단각류, 새우류, 게류의 먹이로 잘피밭
에는 단각류, 새우류, 게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Huh and 
An, 1997; Huh and An, 1998; Jeong et al., 2004). 따라서 단각
류, 새우류, 게류를 먹이생물로 이용하는 복섬과 같은 다양한 
어류들이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밭을 섭식장으로 활용하
여 우점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지역에서 멸치와 사백어가 1회이지만 비교적 많은 50
개체 이상이 출현하였다. 광양만과 남해 안골만 잘피밭 지역에

서도 멸치가 일시적으로 출현하였는데(Huh and Kwak, 1997; 
Lee et al., 2000) 멸치는 남해 전역, 특히 여수, 남해, 거제도 남
부, 통영 욕지도 주변에 주로 분포하며(Choo, 2002) 3-4월경에
는 남해 외해에서 월동하던 어군이 연안 쪽으로 회유하여 산란
을 시작하고 이후 7월부터 2-5 cm 크기의 자어로, 8-11월은 3-6 
cm로 성장하여 남해 연안어장에 가입된다고 알려져 있다(Kim, 
1992). 따라서 남해 연안어장으로 가입하기 위해 무리를 이루
어 이동하던 멸치무리가 일시적으로 잘피밭에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백어는 남해 안골만 잘피밭에서 8월에 79개체가 1
회 출현하여(Lee et al., 2000) 본 연구지역과 유사한 출현 결과
를 보였다. 사백어가 출현한 안골만 잘피밭은 가까운 곳에 대장
천이 위치해 있으며 장평리지역 주변에는 사백어가 산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하천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사백어는 하
천으로 소상하는 시기인 2월말에서 3월말 전에 얕은 연안에 위
치한 잘피밭과 하천 하구주변을 이동하여 일시적으로 많은 개
체가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Matsui, 1986; Kim et al., 2005).
본 연구지역인 장평리 잘피밭은 조류소통이 원활하며 수심
이 얕은 해역이지만 일시적, 계절적으로 출현하는 어류들에게 
섭식장과 은신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사백어, 멸치, 복섬, 감성돔, 볼락, 문치가자미(Pleuronectes 
yokohamae) 같은 경제가치가 높은 상업성 어종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잘피밭 및 잘피밭에 출현하는 어류군집 보존을 위한 꾸
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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