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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막만 입구에 위치하는 화태도 인근해역은 남쪽으로

남해안에 개방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수심이 얕고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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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해 가막만 입구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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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understand on the seasonal dynamics of phytoplankton in the mouth parts
of Gamak Bay, Korea, we investigated from one station during June 2005 to June 2006. Samples
were collected every week during the high water temperature (››20��C), and every two weeks
during the low water temperature (‹‹20��C). The phytoplankton community were composed of 76
genera, 208 species in the surface layer, and 72 genera, 186 species in the bottom layer (total: 77
genera, 214 species). The number of occurring species fluctuated greatly throughout the year from
27 species (March 15, 2006) to 121 species (Aug. 16, 2005). High number of species showed bet-
ween June and September (¤¤70 species), whereas the low number of species showed during the
period of the low water temperature below 20��C (ca. 40 species). The predominant species were
diatom Skeletonema costatum during whole year, and two naked dinoflag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and Polykrikos kofoidii during high temperature seasons. However, centric diatoms,
Chaetoceros curvisetus, Chaetoceros debilis and Eucampia zodiacus were dominant species during
low temperature seasons. Standing crops of dinoflagellate showed great fluctuations, which were
ranged from 3.0××105 cells L--1 (April 17, 2006) to 7.3××105 cells L--1 (Aug. 2, 2005) in the surface
layer and from 1.5××103 cells L--1 (Nov. 9, 2005) to 3.9××105 cells L--1 (Aug. 16, 2005) in the bottom
layer, and showed high during high temperature seasons such as the number of species. The fluc-
tuations were greater in the surface layer than in the bottom layer. Moreover, the variation of
Cochlodinium polykrikoides, is affected by Polykrikos kofoidii gr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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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가막만과 연결되는 지형적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

서 강한 와류와 조류가 형성되어 높은 해수 교환율을

보이며, 외양수와 만내수가 서로 접하여 혼합되는 등 복

잡한 수괴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추 1998). 더욱이 이

해역은 어선어업뿐만 아니라 활발한 가두리 양식업에

기인한 부 양 상태의 수질환경을 보이고 있어 (조와 최

1995), 어장 생산성 측면에서 주위를 요하는 해역이기도

하다. 

이 해역을 상으로 한 연구로는 물리학적 해양환경

으로서 조석과 조류 특성에 관한 연구 (추 1998)가 있으

며, 화학해양학적 연구로는 계절별 수질변동 특성 (조와

최 1995)과 표층퇴적물중의 유기물 분포 특성 (노 등

2006) 등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생물학적인 연구로는

미세조류에 한 연구 (윤과 고 1994), 와편모조류 시스

트에 관한 연구 (박과 윤 2003) 등 식물플랑크톤과 관련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태도 인근 해역의

해역 특성과 식물플랑크톤 군집특성에 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 (윤 1998c). 

식물플랑크톤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와 해수

중에 존재하는 무기 양염 (탄산가스 및 양염류)을 흡

수하여 유기물을 만들어 에너지를 축척하기 때문에 빛

에너지와 용존물질을 입자태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

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ybakken and Bertness 2005).

그리고 식물플랑크톤에 의해 고정된 에너지는 해양생태

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고차 양단계로 전송되며, 이들

생물은 분해자에 따라 무기화되어 재 흡수되는 등 연안

역의 물질순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Lalli and Parsons

1993). 

하지만 부분의 연안역은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여

러 해양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업의 형태도 기

존의 잡는 어업에서 증∙양식 어업의 전환에 따라 자가

오염이 가중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 던 새로운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화태도 인근 해역도 과도한

양식시설의 식에 따라 량폐사의 위험이 항시 상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라남도 1993). 더욱이

와편모조류 Cochlodinium polykrikoides에 의한 유해성

적조가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해역을

기점으로 남해안 전역으로 광역화가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 등 2001; 국립수산진흥원 2002,

2004; 임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이 성행하고 있

는 화태도 북부해역에서 식물플랑크톤 군집 특성 및 변

동 양상에 미치는 수온 염분 등 물리적 해양환경 특성

과, 생물상호 간의 향에 따른 군집 천이 등을 파악하

여, 효과적인 해역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한국 남해중앙부 가막만 입구에 위치하여, 가두리 양식

이 성행하는 화태도 북부해역 1개 정점에서 (Fig. 1) 식물

플랑크톤 출현특성을 보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년 동안 고수온기인 (›20�C) 6월과 10월 사이

에는 주 1회, 저수온기 (‹20�C)에는 격주로 조사를 수행

하 다 (조사시간은 12:00~14:00 경). 

수온과 염분은 T-S meter (YSI, 30)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고수온기 (›20�C)인 6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연

직분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CTD (Alec Co., ACL 1151-

D)를 이용, 표층에서 저층까지 연속 측정하 다. 측정값

은 1 m 간격으로 평균하여 정리하 다.

식물플랑크톤 시료채집은 표층과 저층(B-1 m)을 상

으로 반돈채수기를 이용하여 채수하 다. 채수한 해수는

고정하지 않은 생시료를 실험실로 신속히 운반 후 500

mL를 취해 공경 (pore size) 5.0 μm, 직경 47 mm인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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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



여과지가 장착된 여과기를 이용, 자연낙하법에 의하여

최종농도가 5 mL 되도록 농축하여 검경시료로 제공하

다 (飯塚 1986). 검경은 농축된 생시료 1 mL를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정확히 계수판에 취하고, 광학현미경

(Nikon, optiphoto-2)을 이용하여 ×100에서 ×400의 배

율에서 Cupp (1943), Abe (1981), Dodge (1982), Chiraha and

Murano (1997) 및 Tomas (1997) 등을 참조하여 식물플랑

크톤의 종 동정 및 계수를 실시하 다. 

결 과

1. 물리적 해양환경

조사기간 동안 표층수온은 7.3�C에서 25.5�C를 나타내

겨울에 낮고, 여름에 높은 전형적인 온 해역의 수온변동

을 나타내었으며, 저층은 7.4�C~24.7�C로 표층수온과 거

의 동일한 수온 변동을 나타내었다 (Fig. 2). 염분은 표층

에서 31.83 psu~34.60 psu를, 저층에서는 31.83 psu~34.40

psu로 최저와 최고 염분 모두 동일한 시기에 나타났다.

연중 염분의 농도 변화는 하계에 염분농도가 낮고 동계

에 염분농도가 높아 수온과 반 되는 특징을 보 다

(Fig. 2). 

수온이 20�C 이상을 나타내는 6월~10월 사이의 수온

과 염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직 분포를 살펴보았다.

수심은 조석간만의 향으로 약 15~17 m를 나타내었으

며, 수직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층수온이 가장 높은

2005년 8월 17일에 표층과 저층의 온도가 약 4.6�C 차

를 보여 미약한 수온 약층이 보 으나 그 외에는 수온

약층이 형성되지 않았다 (Fig. 3A). 염분의 수직분포 특

성 역시 수온과 마찬가지로 표층과 저층 간의 농도차이

가 없으나 수온약층이 보이는 시기에는 약하나마 다소

의 염분불연속 층이 보여졌다 (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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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ekely variations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the mouth parts of Gamak bay from June 2005 to Ju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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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물플랑크톤

1) 종조성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화태도 북부해역에

서 연중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은 총 77속 214종으로 나

타났다. 분류군별로는 와편모조류가 30속 110종으로

51.4%를, 중심목 규조류가 24속 64종으로 29.9%, 우상

목 규조류가 17속 28종으로 13.1%, 침편모조류가 2속 6

종으로 2.8%, 기타가 4속 6종으로 2.9%를 나타내었다

(Table 1, Fig. 4).

식물플랑크톤의 출현종수의 변화는 최저 27종 (2006

년 3월 15일)에서 최 121종 (2005년 8월 16일)으로 연

중 출현종수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를 층별로

살펴보면 표층에서는 최저 22종 (2006년 3월 15일)에서

최 99종 (2005년 9월 14일), 저층에서는 최저 18종

(2006년 4월 3일)에서 최 86종 (2005년 8월 16일)으로

표층이 저층보다 많은 출현종수를 보 고, 표∙저층 모

두 출현종수의 큰 변동을 나타내었다. 종수의 연중 출현

경향은 고수온기 (›20�C)인 6월~9월 사이에는 70종

이상의 높은 출현종수를 나타내었으나, 20�C 이하로 수

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출현종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

고, 그 이후부터 수온상승기인 2006년 6월 이전까지는

40종 내외의 낮은 출현종수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20�C

이상의 수온 상승과 함께 출현종수는 다시 증가하 다

(Fig. 5). 분류군별 출현종수의 변동 특성은 규조류는 연

중 일정한 출현 종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편모조류는

수온이 높은 하계에 높은 출현 종수를, 수온이 낮은 동

계에 낮은 출현종수를 보여, 본 해역에서 환경변화 특성

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6). 

2) 우점종

우점종은 조사시기별 10% 이상 점유율을 나타내는 종

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층에서는 와편모조류 2종,

규질편모조류 1종 규조류가 15종 등 총 18종이, 저층에

서는 와편모조류 1종, 규질편모조류 1종, 규조류가 17종

으로 총 19종이 우점종으로 출현하여 표층과 저층의 우

점종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점종의 종별 출현시

기를 보면 와편모조류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가

하계인 7월과 8월에 걸쳐 높은 우점율을 보 고, 특히 8

월초는 표층에서 97% 이상의 극우점 현상을 나타내었

다. Polykrikos kofoidii는 표층에서만 8월 둘째 주에 일시

적으로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규조류는 Skeletonema

costatum이 표층과 저층 모두 연중 우점종인 것으로 나

타났으나, 가을철에 비교적 낮은 우점율을 나타내었으

며, 이 시기에는 Chaetoceros curvisetus와 C. debilis가 우

점하 다. 겨울철에는 Eucampia zodiacus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3) 현존량

표층에서 최저 3.0×103 cells L-1 (2005년 11월 9일)~

최 7.3×105 cells L-1 (2005년 8월 2일), 저층에서는 1.5

×103 cells L-1 (2005년 11월 9일)~최 3.9×105 cells

L-1 (2005년 8월 16일)로 시기별로 매우 큰 변동특성을

보 다. 현존량의 연중 출현 경향은 고수온기인 6월부터

9월까지 비교적 큰 변동으로 증감을 반복하 다. 10월부

터 12월까지는 1×104 cells L-1 이하의 낮은 현존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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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es composition of phytoplankton in the mouth parts of Gamak bay from June 2005 to June 2006

Taxon.
Surface Bottom Total

Genus Species Genus Species Genus Species

Dinoflagellates 30 107 26 90 30 110

Diatoms
Centric 24 62 24 58 24 64
Pennate 16 27 17 27 17 28

Cryptomonads 2 6 1 5 2 6
Silicoflagellates 2 4 2 4 2 4
Euglenoid 1 1 1 1 1 1
Zooflagellate 1 1 1 1 1 1

Total 76 208 72 186 77 214

dinoflagellates
51.4%

centric diatoms
29.9%

silicoflagellates
1.9%

zooflagellate
0.5%pennate diatoms

13.1%

euglenoid
0.5%

cryptomonads
2.8%

Fig. 4. Species compositions of phytoplankton in the mouth parts
of Gamak bay from June 2005 to June 2006.



으며, 1월과 2월에는 3×105 cells L-1 전후의 비교적 높

은 현존량을 보 다. 3월과 4월에는 현존량이 낮아졌으

며, 5월초에 현존량이 다시 증가하 다 (Fig. 7A). 

표층에서 규조류와 편모조류의 현존량 변동을 보면

부분의 시기에 표층과 저층 모두 편모조류보다는 규조류

가 높은 현존량을 나타내었으나, 표층에서는 고수온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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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에 편모조류가 104 cells L-1 이상의 비교적 높

은 현존량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8월 초순에 Cochlodini-

um polykrikoides가 7×105 cells L-1의 높은 현존량을 보

다. 하지만 수온 감소와 함께 편모조류의 현존량은 감

소하 으나, 수온의 상승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편모조류의 현존량은 수온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다. 규조류는 편모조류와 비교하여, 높은 현

존량을 보 으며, 특히 2005년 7월초, 9월 중순, 2006년

1월과 2월 그리고 5월 초에 규조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하 다 (Fig. 7B). 저층에서의 현존량은 표층과 거의 유사

한 변동 특성을 보 으나, 표층과 같이 규조류의 현존량

보다 높은 편모조류의 현존량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적으로 표층보다 낮은 현존량을 보 다 (Fig.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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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list of dominant species in the mouth parts of Gamak bay from June 2005 to June 2006

2005 2006

Species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7 5 12 19 27 9 22 8 28 271912529231581173152411251114 21 2829
Jun. Jul. Aug. Sept.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Flag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Polykrikos kofoidii
Dictyocha speculum

Diatoms
Asterionellopsis glacialis
Chaetoceros affinis
C. compressus
C. curvisetus
C. debilis
Coscinodiscus gigas
Eucampia zodiacus
Guinardia delicatula
Leptocylindrus danicus
Licmophora lyngbyei
Paralia sulcata
Pseudonitzschia delicatssima
P. pungens
Skeletonema costatum
Thalassiosira subtilis

Flagellates
Cochlodinium polykrikoides
Dictyocha speculum

Diatoms
Asterionellopsis glacialis
Chaetoceros affinis
C. curvisetus
C. decipiens
C. debilis
Coscinodiscus gigas
Eucampia zodiacus
Guinardia delicatula
Leptocylindrus danicus
Licmophora lyngbyei
Paralia sulcata
Pseudonitzschia delicatssima
Skeletonema costatum
Surirella fastuosa
Thalassiosira pacifica
T. subtilis
Thalassionema nitzschioides

Surface

Bottom



고 찰

가막만 입구부인 화태도 해역의 수온은 표층과 저층

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염분 역시 표층과

저층에서 농도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

온과 염분은 수온이 높은 하계에 염분농도가 낮게 나타

나고, 수온이 낮은 동계에 염분농도가 높게 나타나 반

의 특징을 보 다. 이는 인근해역인 가막만 조사에서 나

타난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추 1993; 김 1999), 수온

이 상승하는 하계에 강수량이 많아 육지에 인접해 있는

해역은 담수 유입이 많아져 염분농도는 낮아지며, 겨울

에 외해수 향이 연안 깊숙이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

다. 

수온 염분의 연직분포 특성은 수온은 2005년 8월 17

일에 표층과 저층의 온도가 약 4.6�C 차를 보여 미약한

수온 약층이 형성되었으나 그 외 기간에는 수온 약층이

형성되지 않아 표층과 저층이 균일한 분포로 뚜렷한 염

분약층은 형성되지 않았다. 즉 조사해역이 수로부에 위

치하여 빠른 유속에 의한 수층 간 혼합이 잘 이루어지

는 해역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막만 입구부인 화태도 북부해역에서 출현한 식물플

랑크톤 종수는 총 214종으로 국내에서 보고된 실물플랑

크톤의 출현종수로는 매우 높은 값이다 (Table 3). 특히

와편모조류는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출현종수를 보인

것으로 보고한 강 등 (2005)의 동해 축산항에서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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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종을 제외하면 부분 40종 내외의 출현을 보고하고

있어, 화태도 북부해역의 와편모조류 110종에 비하면 매

우 낮은 출현종수 다 (Table 3). 이와 같이 화태도 연안

에서의 식물플랑크톤, 특히 와편모조류의 출현종수가 다

른 해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높은 생산성의

반 일지 모르나, 그 보다 조사 방법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의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연구는 주로 계절별이나 월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본 연구의 짧은 조사 주기 (주 1회 또는 격주)는 지금

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급격한 종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종의 동정에 있어 고정하지 않은 생시료 사용

함에 따라 일부 편모조류의 고정에 따른 세포가 파괴나

변형 없이 동정이 가능하 다 (飯塚 1986; 윤 등 1992; 윤

1995).

식물플랑크톤 종수의 시기별 출현종수를 보면 고수온

기 (›20�C)인 6월~9월 사이에 70종 이상의 높은 출현

종수를 나타내었으나, 20�C 이하의 수온을 나타내는 시

기에는 40종 전후의 낮은 출현종수를 보 다. 이와 같은

출현종수의 변동은 주로 편모조류의 출현 특성에 의한

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서와

같이 규조류의 경우 연중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출현종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편모조류의 경우 고수온기에 높

은 출현종수를 나타내고 저수온기에 낮은 출현종수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와편모조류의 수온적응에 따른 것이

다 (윤 1998; 김 1999; 이 등 1999). 

우점종으로는 시기별 다양한 종에 의해 나타났으며,

표∙저층 각각 18종과 19종으로 나타나 표층과 저층의

우점종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점종의 종별 출현

시기를 보면 와편모조류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가

하계인 7월과 8월에 걸쳐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8월 초 표층에서는 97% 이상의 매우 높은 우점율

을 나타내었다. 이 시기의 수온과 염분은 각각 22.8�C와

33.04‰로, 실내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C. polykrikoides의

성장 최적 수온과 염분이 각각 25�C와 35‰ 전후로 나

타난 것 (이 등 2001)과잘 일치하 다. 또 다른 우점종

인 와편모조류 Polykrikos kofoidii는 지금까지 국내 연구

에서 이 종의 우점종으로의 출현보고는 없으나, 주로 C.

polykrikoides나 Gymnodinium catenatum 등 먹이생물이

출현한 이후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Jeong et al. 2001; Cho and Lee 2002; 김 2003),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Miyano-Gawachi 만과 포루투

갈 Lisbon 연안에서도 G. catenatum의 bloom 이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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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phytoplankton species reported in the Korean coastal waters 

Areas 
Species No.

References
Total Dinoflagellate

East
Kori Coastal 162 34 Yeo and Huh 1999 (in Korean)
Chuksan Harbor, East sea 363 87 Kang et al. 2005 (in Korean)

Coast of Kunsan 40 40 Shim and Yoo 1985
Kyeonggi Bay 228 31 Choi and Shim 1986

West Estuarine of Mankyung and Dongjin river 159 20 Shim et al. 1991 (in Korean)
Inchon Coastal waters 136 21 Yeo and Kang 1998 (in Korean)
Saemankeum area 160 36 Yoo et al. 2002 (in Korean)

Kwangyang Bay 211 43 Shim et al. 1984 (in Korean)
Southern Waters of Korea 72 12 Park and Lee 1990 (in Korean)
Kwangyang Bay 137 29 Cho et al. 1994 (in Korean)
Kumo Is. 44 21 Yoon and Koh 1994 (in Korean)
Kogum-sudo 65 13 Yoon and Koh 1995 (in Korean)
Wando Coastal Water 56 22 Yoon 1998 (in Korean)
Southern Kamak Bay 60 15 Yoon 1998 (in Korean)

South
Kamak Bay 161 69 Kim 1999 (in Korean)
Deukryang Bay 111 19 Lee and Lee 1999 (in Korean)
Haechang Bay 77 22 Yoon 2000 (in Korean)
Yeoja Bay 87 15 Lee and Yoon 2000 (in Korean)
Koheung off 180 42 Jeong et al. 2000 (in Korean)
Tongyeong Coastal 48 18 Kang et al. 2003 (in Korean)
Gwangyang Bay 94 22 Kim et al. 2003 (in Korean)
Jinju Bay 95 27 Oh et al. 2007 (in Korean)
Gamak 214 110 This study

Cheju Coastal area 245 32 Lee et al. 1990 (in Korean)
Jeju Cheju 120 45 Yoon et al. 1992 (in Korean)

Cheju 128 26 Choa and Lee 2000 (in Korean)



kofoidii의 출현량이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ampayo 1998; Matsuyama et al. 1999). 규조류는 Skele-

tonema costatum이 표층과 저층 모두 연중 우점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 종은 우리 나라 연안에서 일반적으

로 우점종으로 출현하고 있는 종 (심 등 1984; 문과 최

1991; 윤 등 1992, 1995; 김 2005)으로 화태도 인근해역

에서 출현하는 표적인 종인 것으로 보인다. 가을철에

는 Chaetoceros 속인 C. curvisetus와 C. debilis가 비교적

높은 우점율을 나타내었으며, 겨울철에는 Eucampia zodi-

acus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이들

종은 주로 수온이 낮은 가을에서부터 봄철까지 우점종으

로 출현하는 종으로 보고되어 있다 (윤 등 1992, 1995; 오

등 2008). 따라서 화태도 북부해역에서의 표종은 연중

우점종으로 출현하는 S. costatum과, 고수온기인 여름철

에는 와편모조류인 C. polykrikoides와 P. kofoidii가, 저수

온기에는 규조류인 Chaetoceros 속인 C. curvisetus, C.

debilis와 E. zodiacus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화태도 북부해역에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시기별로 매우 큰 변동특성을 나타내었다. 규조류와 편

모조류로 나누어 현존량 변동을 보면 표층과 저층 모두

연구기간 동안 편모조류보다는 규조류가 높은 연중 높

은 현존량을 나타내었으나, 고수온기에는 와편모조류의

현존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화태도 북부해역에

서 와편모조류의 고수온기 높은 현존량은, 적조 원인종

인 Ceratium furca, Ceratium fusus, C. polykrikoides, G.

catenatum, P. kofoidii, P. schwartzii 등이 높은 현존량을

나타내었다. 이들 종 중 C. polykrikoides는 8월 2일에

7.1×105 cells L-1 이상의 높은 현존량을 나타내다가 8월

9일에는 1.3×103 cells L-1 이하의 낮은 현존량을 나타내

급격한 감소 이후 소멸단계에 들어간 반면, 거의 출현하

지 않던 P. kofoidii/schwartzii는 8월 2일에 656 cells L-1

의 낮은 현존량을 나타내다가 8월 9일에 2.9×104 cells

L-1의 높은 현존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

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Miyano-Gawachi 만의 연구에서

G. catenatum이 최고 6.27×105 cells L-1에서 며칠 사이

에 소멸한 반면 P. kofoidii는 동일기간에 약 5×103 cells

L-1에서 2.5×104 cells L-1로 증가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Matsuyama et al. 1999), Sampayo

(199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김 (2003)

은 실내 배양실험을 통해 P. kofoidii가 C. polykrikoides

에 해 높은 섭식률을 나타내며, 먹이생물인 C. polykri-

koides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 또한 꾸준히 증

가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 C. polykrikoides의 높은 현존

량 후 P. kofoidii/schwartzii의 높은 현존량은 P. kofoidii/

schwartzii는 종속 양종으로 독립 양종인 G. catenatum

등 먹이생물이 많이 출현한 이후 이들을 먹이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Morey-Gaines and Ruse 1980;

Sampayo 1998; Matsuyama et al. 1999; Jeong et al. 2001).

따라서 P. kofoidii/schwartzii의 출현은 적조생물 특히

Alexnadrium tamarense, G. catenatum, C. polykrikoides 등

유해성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Carreto et al. 1986;

Matsuyama et al. 1999). 

적 요

화태도 연안의 식물플랑크톤 변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한 조사는 화태도 북부해역 1개 정점을 상으로, 2005

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수온기 (›20�C)에는 주

1회, 저수온기 (‹20�C)에는 격주로 실시하 다. 화태도

북부해역에서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은 총 77속 214종이

출현하 으며, 출현종수는 최저 27종 (2006년 3월 15일)

에서 최 121종 (2005년 8월 16일)으로 연중 출현종수

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연중 출현경향은 고수온

기인 6월~9월 사이에 70종 이상의 높은 출현종수를 나

타내었으나, 20�C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40

종 내외의 낮은 출현종수를 나타내었다. 

연중 우점종은 Skeletonema costatum이며, 고수온기인

여름철에는 와편모조류인 Cochlodinium polykrikoides와

Polykrikos kofoidii, 저수온기에는 규조류인 Chaetoceros

속인 C. curvisetus, C. debilis와 Eucampia zodiacus인 것

으로 나타났다. 화태도 북부해역에에서 출현한 와편모조

류 현존량은 표층에서는 최저 3.0×105 cells L-1 (2006년

4월 17일)~최 7.3×105 cells L-1 (2005년 8월 2일)를

나타내 시기별로 매우 큰 변동특성을 나타내었다. 저층

에서는 1.5×103 cells L-1 (2005년 1월 9일)~최 3.9×

105 cells L-1 (2005년 8월 16일)로 나타나, 표층이 저층보

다 큰 변동특성을 나타내었다. 현존량의 연중 출현경향

은 종수와 마찬가지로 고수온기인 6월~9월 사이에 높

은 현존량을 나타내었다. 우점종인 C. polykrikoides의 출

현양상은 종속 양 편모조류인 P. kofoidii에 의해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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