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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굴은 패류 양식생산량 중 가장 큰 비율(평균 76%)을 차지하는 중요한 양식생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란만의 굴 양식장에 대

해, 수온, 염분, 해수 유동, DO, SS, Chl.a를 어장적지평가 인자로 활용한 서식지 적합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HSI)를 산정하여 최적 서

식지를 탐색하였다. 조사결과 만 입구가 넓고 해수 유속이 빠르게 나타난 대상해역 남동쪽에서 만 내측으로 갈수록 적합한 서식지로 나

타났고, 굴의 생산량과 본 연구의 HSI는 0.710(p<0.05)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만 내의 원활한 해수 교환으로 먹이공급 등 양식생물 성

장에 도움을 주는 해수 유동은 굴 생산량과 높은 상관성(0.709, p<0.05)을 보여 Chl.a보다 서식 적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는 양식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연안어장 보전, 이용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서식지 적합지수, 굴, 서식지평가, 어장관리, 자란만

Abstract : Oysters are an important organism, accounting for an average of 76% of shellfish aquaculture production. In this study, optimal habitat was 

searched for by calculating the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using water temperature, salinity, hydrodynamics, DO, SS and Chl.a in Jaran Bay. As a 

result, the inside of Jaran Bay was found to be a more suitable habitat than the outside with a wide entrance and rapid hydrodynamics. Oyster 

production and HSI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0.710, p<0.05). Hydrodynamics helps the growth of aquaculture organisms, such as food supply 

through seawater exchange in the bay, which showed a high correlation (0.709, p<0.05) with oyster production. It was foun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habitat suitability than Chl.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efficient conservation, use and management of coastal fisheries.

Key Words : Habitat Suitability Index, Crassostrea gigas, Haitat Assessment, Aquaculture management, Jar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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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 양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총 양식생산량은 2008년 

1,381천 톤에서 2018년 2,250천 톤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패류 양식업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 340천 톤에서 410

천 톤까지 약 17 % 증가하였지만, 총 양식생산량 증가율(약 

39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패류 

양식 품종 중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굴은 우량

품종 생산, 병충해 방지, 인공종묘 생산, 양식 방법 개량기술, 

환경용량 산정 등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패류 양식생산

량 중 높은 비율(평균 76 %)을 보이고 있다(Park et al., 2002; 

Jeong et al., 2005; NFRDI, 2012; Hur et al., 2014; KOSIS, 2023). 

현재 연안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과 관리를 위해 어

장환경을 고려한 ‘제 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22~’26)’이 수

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의 양식 굴 생산량은 2008년 250

천 ton에서 2018년 303천 ton으로 증가하였고, 전라남도(10 %)

와 경상남도(88 %)에서 전체 양식 굴 생산량의 대부분인 98 %

를 생산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전라남도는 21천 톤에서 

47천 톤으로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경상남도는 

223천 톤에서 244천 톤으로 소폭 증가하였다(KOSIS, 2023). 

양식장의 밀집으로 인한 유기물 축적은 환경교란을 유발하

여 양식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Pearson and 

Black, 2001), 이러한 생산량 증가율의 차이는 장기간 동일한 

위치의 해수면을 이용하고 좁은 해안에 밀집된 형태를 보이

는 우리나라 연안 양식장의 특성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서식지 적합도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의 경우 굴 복원을 위한 서식지 적합성 지수 검증 연

구, 멕시코 걸프만 북쪽의 굴 서식 적합도 평가, 미시시피 

강에 의한 염분 변화가 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조간대에 

서식하는 굴에 대한 서식 적합성 모델 검증 등 서식지 적합

지수(Habitat suitability index, 이하 HSI)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Soniat et al., 2013; Theuerkauf and Lipcius, 2016; 

Linhoss et al., 2016; Chowdhury et al., 2019).

국내의 경우 HSI를 활용한 진동만 미더덕의 어장적지평

가, 거제-한산만 굴의 어장적지평가, 고창 하전 갯벌과 태안 

근소만 바지락의 갯벌 어장적지평가, 가로림만과 천수만 꼬

막의 갯벌 어장적지평가 등 주로 피낭류와 패류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Cho et al., 2012; Cho et al., 2013; Jeon et al., 

2015; Jeon et al., 2018; Choi et al., 2019). 이처럼 국내·외에는 

HSI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연안 어장

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품종별 연안 어

장에 대한 서식지 적합도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란만 굴 양식장의 서식 환경을 

파악하고, 서식지 적합 지수를 활용한 어장적지평가 및 검증

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지역 및 방법

자란만은 고성 남서쪽에 위치하며, 개방형만의 특성을 지

닌 곳이다(Fig. 1). 자란만 내 수하식 양식어업권은 총 121건

으로 전체 면적은 588.44 ha이다. 그중 굴 양식어업권 면허수 

51건, 면적 325.26 ha이고 굴과 가리비를 병행한 양식어장은 

57건, 면적 119.29 ha이다.

굴을 양성하는 기간인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

월 1회 조사하였고, 해수 수온, 염분, DO는 YSI(YSI-EXO, 

US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채취된 해수는 해양

환경공정시험법에 따라 유리섬유여과지 (GF/F, 0.7 μm)에 여

과한 후 110℃에서 항량으로 건조하여 여과지의 증가된 무

게를 측정하여 SS를 분석하였다(MOF, 2013). Chl.a는 현장에

서 해수 시료를 GF/F 필터지에 여과한 후 드라이아이스에 

냉동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고,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10-AU fluor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 측정을 통해 계산하였

다. Chl.a는 농도 및 크기별(0.7~2 μm, 2~20 μm, 20 μm 이상)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NIFS, 2019).

정점별 해수 유동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수치

조류도를 이용하였고,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

까지 분석된 자료를 활용하였다(KOHA, 2023).

굴 생산량 현황 조사의 경우 대상해역의 어업권은 고성군

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업권 현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권 현황과 실제 어장을 파악하였다

(NIFS, 2019).

Fig. 1. Study area and survey sites in Jaran Ba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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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Equation Condition

LRSI-Growth (V1 × V2)
0.5 For long-line culture

LRSI-Survival (V3 × V4)
0.5 No fouling, disease, 

predator

LRSI-Water 
Chemistry

(V5 × V6)
0.5

HSI

{(LRSI-Growth) × 
(LRSI-Survival)}0.5

if(LRSI-Water 
Chemistry)≧0.70

[{(LRSI-Growth) × 
(LRSI-Water 

Chemistry)}0.5 × 
(LRSI-Survival)}]0.5

if(LRSI-Water 
Chemistry)<0.70

V1 : Water temperature, V2 : Chlorophyll a

V3 : Suspended pariculate matter, V4 : Hydrodynamics

V5 : Salinity, V6 : Dissolved oxygen

Table 1. Life Requisite Suitability Index (LRSI) and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equations (adapted from Cho et 

al., 2012)

2.2 HSI 평가

HSI는 종의 성장, 생존, 환경을 지수로 산정 및 등급화하

여 평가하는 기법으로, 지수의 범위는 0.0~1.0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부적합 서식지, 높을수록 최적 서식지를 나타낸다. 

양식생물의 서식에는 물리적, 생지화학적 등의 다양한 인

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HSI에 적용할 수 있

는 변수 선택을 위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종의 성장, 

생존, 환경 등에 관련되고, 변수와 서식지에 대한 이해가 충

분히 필요하며,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Brown(1986)은 양식생물의 성장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총 

12가지 인자를 기반으로 HSI를 산정하였고, Cho et al.(2012)

는 실험 분석과 문헌 조사를 통해 일조시간, 영양염 부하량, 

입식밀도 등을 제외하고, 굴의 성장 및 생존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로 수온, 염분, SS, DO, Chl.a, 해수 유동

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o et al.(2012)의 6가지 인자

를 활용한 LRSI (Life Requisite Suitability Index)식으로 복합인

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Table 1).

LRSI-Growth는 양식생물의 성장과 관련된 인자로, 수온(V1)

과 먹이원으로 작용하는 Chl.a (V2)를 선정하였다. LRSI-Survival

은 양식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부착 유기

물, 질병, 포식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부유물질(V3)과 

해수 유동(V4)을 선정하였다. LRSI-Water Chemistry는 수질 환

경 인자 중 염분(V5)과 DO (V6)를 선정하였고, 최적 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양식생물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따라서 LRSI-Water Chemistry가 0.7 이상일 경우 양식생물

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LRSI-Growth와 LRSI-Survival의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HSI를 

산정하였다. LRSI식을 활용하여 산정된 HSI는 굴의 실제 생

산량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과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란만 환경 특성 

2018년 자란만 표층 해양환경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수온은 3.29~30.75℃(평균 17.66℃)로 계절에 따른 변화를 

보였고, 염분은 32.29~34.20(평균 33.19)로 근소한 차이를 보

였다. DO는 6.24~10.64 mg/L(평균 8.33 mg/L)로 하계에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85% 이상의 DO 포화도를 보여 굴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SS는 2.00~10.80 mg/L

(평균 4.92 mg/L)로, 가장 높게 나타난 10월을 제외하면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란만의 수역은 Fig. 4

Survey 
site

Growth Survival Water Chemistry

Temperature
(℃)

Chl.a
(μg/L)

SS
(mg/L)

Hydrodynamics
(cm/s)

Salinity
DO

(mg/L)

St.1 17.75 2.97 4.60 2.00 32.97 8.39

St.2 17.75 2.71 4.27 0.78 33.19 8.46

St.3 17.75 2.43 4.43 2.95 33.08 8.43

St.4 17.58 3.08 5.63 1.89 33.28 8.10

St.5 17.56 3.19 5.40 7.67 33.30 8.23

St.6 17.55 2.48 5.28 2.92 33.32 8.30

St.7 17.55 2.62 5.17 10.66 33.33 8.37

St.8 17.66 2.57 4.95 0.83 33.23 8.28

St.9 17.71 2.76 4.61 1.52 33.21 8.37

Table 2.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urface layer in Jaran Bay



최용현․홍석진․이대인․이원찬․전승렬․조윤식

- 430 -

의 굴 서식 기준에 따라 수온, 염분, DO, SS의 경우 굴 서식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서식 적지 평가에 Chl.a와 

해수 유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St.1~St.9까지 표층 Chl.a와 해수 유동은 수심이 5 m 이내로 

수하식 양식이 어려운 자란도 내측을 제외하고 Table 2와 

Fig. 2에 나타내었다. Chl.a는 2.43~3.19 μg/L(평균 2.76 μg/L)의 

범위를 보였고, 해수 유동의 경우 0.78~10.66 cm/s(평균 3.47

cm/s)의 범위로 나타났다. 해수 유동의 분포는 상대적으로 

입구가 넓은 자란만의 남동쪽에서 빠르고, 내측 방향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Chl.a의 분포

도 해수 유동의 방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수의 유속은 

Chl.a와 부유물질 등의 이동 및 분산, 용존산소 및 영양염 공

급에 영향을 미친다(Malouf and Breese, 1977; Vincenzi et al., 

2006). 하지만 서식 생물의 적정 해수 유동보다 너무 느리거

나 빠를 경우 수하식 양식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Quayle, 1969).

자란만의 Chl.a의 크기별 농도 및 비율을 Fig. 3에 나타내

었다. Chl.a의 크기별 농도는 20 μm 이상이 0.6~5.57 μg/L(평

균 1.82 μg/L), 2~20 μm 범위는 0.16~0.78 μg/L(평균 0.52 μg/L), 

0.7~2 μm 범위는 0.08~0.68 μg/L(평균 0.42 μg/L)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하식 양식 품종인 굴(Crassostrea gigas)

은 크기별 분류를 통해 일정한 크기인 세립 입자 유기물질

(<20 μm)의 부유물질을 선택하고, 그중 여과섭식을 통해 식

물플랑크톤을 섭취하며, 3~5 μm일 때 섭취율이 좋고, 2.5 μm

이하 또는 5 μm 이상일 때 섭취율이 감소한다(Sornin et al., 

1988; Lefebvre et al., 2000; Kang et al., 2009). 대서양 굴

(Crassostrea virginica)의 경우 5~6 μm, 유럽의 납작굴(Ostrea 

edulis)은 2~8 μm를 섭취하여 종에 따른 먹이원 크기의 차이

는 있지만, 주요 섭식 먹이원은 미소플랑크톤(nanoplankton, 

2~20 μm)으로 판단된다(Riisgard, 1988; Klaveness, 1990). 조사

기간 평균 21 %의 비율을 보이는 2~20 μm 크기의 Chl.a는 다

른 범위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계절변화에 따른 변동이 작

Fig. 2. Contours of Survey site in Jaran Bay. (a) chlorophyll a, (b) hydro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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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ntration and size ratio of chlorophyll a in Jaran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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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굴의 섭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먹이원 크기를 고려한 Chl.a의 조사를 통해 굴 성

장과 Chl.a의 상관성을 구명하고, 적정섭취 농도 범위를 서

식지 적합 지수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2 서식지 적합지수 변수 설정

자란만 굴에 대한 HSI 변수의 범위는 Brown(1986)의 굴의 

생리·생태 실험 결과 및 다변량 통계분석에 기초한 분석으

로 설정된 범위와 Cho et al.(2012)의 거제-한산만 굴양식장에 

적용한 설정범위를 기반으로 하였다. 서식지의 생태학적 환

경용량과 상관성이 있고, 양식생물의 생리·생태와 환경인자 

간에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는 HSI는 서식 적합 

인자를 성장, 생존, 환경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온과 Chl.a, 부

유물질과 해수 유동, 염분과 용존산소로 설정하였다(Fig. 4).

굴성장은 수온, 염분,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에 밀접한 상관

성을 가진다(Brown, 1988). 수온은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 폐

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8℃ 이하 또는 34℃이상일 

경우 0.0, 가장 적정 범위인 15~18℃일 때 1.0으로 하였다. 수

온과 염분이 적합 범위일 때 먹이원이 풍부한 곳에서 굴의 

성장 또는 비만이 양호하므로(Brown and Hartwick, 1988), 

Chl.a는 1 μg/L 이하일 때 0.0, 12 μg/L 이상일 때 1.0으로 설정

하였다. 부유물질의 양과 유형의 변화에 민감한 굴의 부유

물질 적합 범위는 Bernard(1983)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0~8

mg/L일 경우 1.0으로 설정하였다. 해수 유동은 너무 빠르거

나 느릴 경우 굴의 먹이 흡입속도 차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어, 먹이 흡입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평균 

유속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방향 평균 유속을 기

준으로 1 cm/s일 경우 1.0으로 설정하였다(Grizzle, 1992; Longdill

et al., 2008). 염분의 급격한 변화는 환경인자에 대한 이매패

류의 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Bernard, 1983), 염

분 변화폭이 적을수록 성장에 유리하므로 24~35일 때 1.0으

로 하였다. DO는 3 mg/L 이하일 경우 폐사를 유발하는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할 수 있지만(MOF, 2017), 높은 농도에

서는 제한이 없으므로(Davis, 1975), 70 % 이상일 때 1.0으로 

설정하였다.

3.3 굴 양식어장 적지평가 및 검증

자란만의 환경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각 정점별 조

사 항목의 서식지 적합 지수를 산정하였다. 계산된 서식지 

적합 지수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 어장정

보도를 표시한 GIS 기반의 base map과 Surfer 프로그램(ver. 

13.0)을 이용하여 contour로 나타내었다(Fig. 5). HSI 산정 지

수 중 성장은 0.47~0.54(평균 0.50)이었고, 생존은 0.03~0.96

(평균 0.47)로 나타났다. Table 1의 LRSI 산정식에 따라 모든 

정점에서 1.00으로 나타난 환경을 제외하고, 성장 및 생존 

지수를 활용하여 HSI를 산정하였다. 적지평가 결과 HSI는 

0.12~0.69(평균 0.45)로 나타나, 0.0~0.7의 범위를 보이는 거제-

한산만의 굴 HSI와 유사한 범위를 보였다(Cho et al., 2012). 

서쪽에 비해 입구가 넓어 해수 유속이 빠른 자란만 남동쪽

의 St.7에서 서식지 적합 지수가 0.12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자란만 안쪽의 자란도에 근접한 St. 2와 St. 8에서 각각 0.69, 

0.68로 높은 서식지 적합 지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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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itability index graphs for habitat variables of Oy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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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site

Growth Survival HSI
Production

(ton/ha)

St.1 0.52 0.44 0.48 10.95

St.2 0.50 0.96 0.69 10.62

St.3 0.47 0.40 0.44 8.50

St.4 0.53 0.44 0.48 9.78

St.5 0.54 0.13 0.26 5.16

St.6 0.48 0.41 0.44 6.46

St.7 0.49 0.03 0.12 7.98

St.8 0.48 0.96 0.68 12.00

St.9 0.50 0.46 0.48 8.69

Table 3.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score and density of 

survey site in Jaran Bay

Fig. 5. Habitat Suitability Index (HSI) values and density of 

oyster farms in Jaran Bay.

서식지 적합 지수 산정 결과는 굴 생산과 환경인자 관계

에 대한 가설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자료와의 

비교 검증과정이 필수적이다. 서식지 적합 지수 산정 결과

의 검증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굴 생산량과 비교

한 결과 굴의 생산량은 서식지 적합 지수가 높은 St. 2와 St. 8

에서 각각 10.62, 12.00 ton/ha로 높게 나타났다. 서식지 적합 

지수와 생산량의 상관성은 0.710(p<0.05)로 높은 값을 보여, 

적합 지수가 낮을수록 생산량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Table 3, Fig. 6). St.5~7의 경우 서식지 적합 지수는 굴의 

먹이원인 Chl.a의 분포보다 해수 유속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

을 보였다. Chl.a는 HSI와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았지만, 해

수 유동은 0.709(p<0.05)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패류 

양식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중 식물플랑크톤보다 해수 

유동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

에서도 해수 유동이 서식지 적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Vincenzi et al., 2006; Longdill et al., 2008; 

Comeau, 2013). 적정한 해수 유속은 원활한 해수 교환을 공급

하여 양식생물에게 효과적인 먹이 공급과 배설물 분산에 기

여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뿐만 아니라 양식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Choi et al., 2011; Kim et al., 2019). 자란만

의 굴 양식은 주로 연승 수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러한 유형의 양식 시스템은 해수 유동에 영향을 미치고, 양

식시설로 인해 약 50~65 %의 유속이 감소될 수 있다(Stevens 

et al., 2008; Jung et al., 2020). 추후 양식 어장 내 실측 유속조

사 및 굴 섭식 Chl.a 크기를 고려한 변수의 적합범위를 설정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한 적지선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서식지 환경을 평가하여 오염이 심할 경

우 어장 휴식 또는 재배치를 위한 체계적인 어장관리 정책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지선정 연구 뿐

만 아니라 양식생물의 먹이원이 되는 기초생산력과 입식밀

도를 고려한 어장환경 수용력 연구를 통해 공간 재배치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어장관리 방안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적지선정 연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HSI를 활용하여 자란만에 위치한 굴 양식

장의 최적 서식지 평가를 시도하였다. 자란만의 HSI 산정을 

위해 수온, 염분, DO, SS, 해수 유동, Chl.a 총 6가지 인자를 

활용하였고, 굴 생산량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HSI 산

정 결과 자란만 내측의 St. 2와 St. 8에서 각각 0.69, 0.68로 적

합한 서식지로 나타났다. 만 외측으로 갈수록, 특히 만으로 

유입되는 입구가 넓고 해수 유속이 빠르게 나타난 남동쪽으

로 갈수록 부적합한 서식지로 나타났다. 굴의 생산량과 본 

연구의 HSI를 비교·검증한 결과 0.710(p<0.05)의 유의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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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yste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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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였다. Chl.a는 여과섭식을 하는 굴의 먹이원으로 중요

한 역할을 하지만 생산량과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만 내

의 원활한 해수 교환으로 먹이공급 및 배설물 분산 등 양식

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해수 유동이 생산량과 0.709(p<0.05)

의 상관성을 보여 Chl.a보다 서식 적합도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적인 어장적지평가를 도출한 본 

연구 결과는 ‘제 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목적인 연안 어

장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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