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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해조 는 연 생태계 이망에  합  

는 일 생산자이며 태  다양  인 여 

많  생 해조  동  질  용  뿐만 

니라 염분 등 계 인 리 경과 인간, , 

 동에  부 양  경 염 등에 해 

군집구조가 변 는 것   있다(Orfanidis 

et al., 2001; Wells et al., 2007; Lindstrom, 2009). 

특히 부 양 가 번 게 생 는 연 역에

는 녹조  같  해조 가 생 여 군집구조

를 단 시키고 종다양 이 감소 어 생태계  

불  래 므  해조상과 군집구조  변

는 경  변 를 진단 는 생 지시자(bio-indicator)

사용 고 있다 (Orfanidis et al., 2001; Arévalo 

는 해조  et al., 2007). Littler and Littler (1984)

태  구조 식자  식에  생존 법 등, 

에 라 개 능 군  구분6 (functional form)

며   해역에, Orfanidis et al. (2001)

 식 는 능  그룹 분 다 질( , , 

산 말 각상 과 란 해역에  우 는 , )

그룹 엽상 사상  구분 여 이들  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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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asonal variation in marine macroalgal community structure was examined at the intertidal zones of 

Geumgap, Jindo, Korea, from October 2013 to August 2014. In total, 56 macroalgal species were 

identified, including 9 green, 12 brown, and 35 red algae. Annual seaweed biomass was 548.96 g wet wt. 

/m2 with seasonal range between 371.08 g wet wt. /m2 at summer and 32.91 g wet wt. /m2 at winter. The 

dominant seaweed in terms of biomass was Sargassum thunbergii and subdominant species were Gelidium 

elegans, Sargassum fusiforme, and Ishige okamurae.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seaweeds from the upper 

to lower intertidal zones was Gloiopeltis spp., Ulva spp.– S. thunbergii, S. fusiforme, Ishige okamurae – S. 

thunbergii, S. fusiforme, G. elegans. Annual seaweed coverage, richness index (R), evenness index (J'), and 

diversity index (H') values were 27.95%, 6.10, 0.38, and 1.38, respectively. Coarsely branched form was 

the most dominant functional group in terms of species number and biomass among benthic macroalgal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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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생 량  경상태를 구분 고 시도

다.

우리나라 연  해조  연구는 에 약1814

에 해 집  자산어보에  종이 처  35

었고 이후에 일본 해조 자인 , , Okamura 

에 여 연구  시작 며 국 (1892) , 

자 는 이 해조  분포에 라 Kang (1966) 5

개 구역 동해 북부 동해 남부 남해 해  ( , , , 

주  구분 며 종  해조 를  보) 414

고 다 지 지 남해  해조 에  연구. 

는 해조상 생 량  직분포에  내용이 , 

부분이며(Hwang et al., 1997; Oh et al., 2002; 

진도군과 Choi, 2008; Kwak and Huh, 2009), 

 연구는 주  여름철에 행 었 며 계, 

인 군집구조  변 에  연구가 부족  실

이다 라  본 연구는 남 진도군 갑 해. 

에 식 는 해조  계 별 종조 생 량, , 

직분포  군집지  변 를 고 이러  

자료를 근거  진도군 갑해역  연 경  상

태를 진단 고자 시도 었다. 

재료  방법. Ⅱ

남 진도군에  갑   조간

(34o23'N, 126o 에   월부   16'E) 2013 10 2014

월 지 계 별  해조 를 량   집8

다 량 집  연구  는 해조상. 

과 생 량  나타내는  조간  상부 부 , 

 부에  각  개  구3 (50 cm × 50 cm)

를 놓고 장에   법Saito and Atobe (1970)

에 해 도  도를 야장에  후 구 

내  해조 를 량 집 다 해조 를 . , 

 집 여 종조  다 집  해. 

조 는 장에  포르말린 해  용  - (5-10%)

고 시  실험실  운  후 미경  사용

여 분   동 며 종 목   국명  , 

에 라 작 다 량 집Kim et al. (2013) . 

 해조 는 동  후 습 량  고 단  

면 당(m2 생 량  산 다 도  도) . 

는 장에   야장  근거  량

며 우 종  단 는 요도, (importance value, 

는 상 도  상 도  산 평균  나타IV)

냈다(Mue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 

출 종 목  이용 여 갈조 에  녹조  

갈조 에  조   갈조(C/P), (R/P) 

에  조  녹조  합  인 를 (R+C)/P

계산 여 해조  지리  분포 특  

다(Feldmann, 1937; Segawa, 1956; Cheney, 1977). 

해조  능  출 종  태  내부구조에 

라 엽상 사상(sheet form), (filamentous form), 

분 다 질(coarsely branched form), (thick 

산 말leathery form), (jointed calcareous 

각상  개 그룹  구분form), (crustose form) 6

었다 계 별  출  (Littler and Littler 1984). 

해조  종별 평균 생 량  근거  여 풍도

지 다양도지(richness index, R), (diversity index, 

균등도지 를 계산 다H'), (evenness index, J')

우 도(Margalef, 1958; Fowler and Cohen, 1990). 

지 는 군집 내에  생 량  (dominance index)

에 라  과  우 종  택 여 종1 2 2

 생 량 합에   해조  생 량   

계산 고(McNaughton, 1967; Lee et al., 1983) 

군집지 는 PRIMER version 6 (Clarke and Gorley, 

를 이용 여 계산 다2006) . 

결 과. Ⅲ

해조상1. 

본 연구 간에 남 해  진도 갑 연 에  

출  해조 는  종  녹조  종56 9 

갈조  종 조 가 종(16.07%), 12 (21.43%), 35

 조 가 가장 많 다(62.50%) (<Table 1>). 

계 별 는 종이 었고 출 종 는 겨35-44

울에 고 가 에 소 다 분 군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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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녹조 는 종 갈조  조 는 각각 , 5-7 , 

종과 종  계  변 를 보 다7-11 21-28

(<Table 1>). 

Species Autumn Winter Spring Summer Total

Chlorophyta 6 5 6 7 9

Phaeophyta 7 11 9 9 12

Rhodophyta 22 28 21 22 35

Total 35 44 36 38 56

<Table 1> Marine benthic algal species occurred 

at four seasons on the shores of 

Geumgap, Jin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본 연구 간에 출  해조 를 개  능6

 구분 면 분  종 사상  , 30 (53.57%), 

종 엽상  종 다 질  종10 (17.86%), 8 (14.29%), 3

산 말  종 각상  종 (5.36%), 3 (5.36%), 2

이었다 엽상 과 사상  각(3.57%) (<Table 2>). 

각 종과 종  연  사 고 분4-7 5-7 , 

 능  그룹 에  가장 높   보

다 다 질 산 말   각상  해. , , 

조 는 계 별 종이 출 다2-3 (<Table 2>). 

 

군집구조2. 

해조  연평균 생 량(g wet wt./m2 과 도)

는 과  계 별  보면 가 에 (%) 548.96g 27.95%

과 겨울에 과 380.55g 23.04%, 832.91g 26.02%, 

에 과 여름에 과 611.28g 30.02%, 371.08g 32.72%

 해조  생 량  겨울에 가장 높 고 여름

에 가장 낮 며 도는 여름에 고 가

에 가장 낮  값  보 다([Fig. 1], <Table 3>). 

[Fig. 1] Seasonal variations in mean biomass (g 

wet wt./m2) of dominant seaweed at 

Geumgap, Jin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능 군별 생 량  보면 분 이 , 

계 별  340-763 g wet wt./m2  고 다

이 엽상 과 사상  다 조(<Table 2>). 

별 연평균 생 량  436.05-635.20 g wet wt./m2

Functional form
Number of species  Biomass (g wet wt./m2)

Autumn Winter Spring Summer Total  Autumn Winter Spring Summer Mean

Sheet 5 6 4 7 8  23.84 64.6 13.12 15.62 29.30

Filamentous 5 6 7 6 10  16.13 3.6 16.61 4.07 10.10

Coarsely-Branched 19 24 20 24 30  340.59 763.68 572.94 351.41 507.16

Thick-Leathery 2 3 2 0 3  - 0.49 - - 0.12

Jointed-Calcareous  3 3 1 1 3  - 0 8.11 - 2.03

Crustose 1 2 2 0 2  - 0.53 0.5 - 0.26

-, no data

<Table 2> Seasonal variations in the number and biomass of seaweed functional form occurred at 

Geumgap, Jin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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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부에  소 고 부에  다 각 조. 

에  계 별 생 량  상부에  여72.75 g(

름)-889.02 g wet wt./m2 겨울 부에  ( ), 372.89 g

가( )-906.85 g wet wt./m2 부에  ( ), 339.43 

가g( )-969.98 g wet wt./m2 겨울  계 별 ( )

이가 인 었다([Fig. 2]). 

[Fig. 2] Seasonal variations in mean biomass (g 

wet wt./m2) of dominant seaweed at three 

shore levels of Geumgap, Jin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요도 를 근거  계 별 우 종  직분(IV)

포를 보면 가 에 지충이모란갈 래 상부 지충, ( )-‧

이 부 톳우 가사리 부  이었 며 겨( )- ( ) , ‧ ‧

울에는 상부에  부에 걸쳐 지충이  구 갈

래가 모  우 고 에는 지충이 지충이-‧

지충이톳이 여름에는 가시 불 우- , ‧ ‧ ‧

가사리 지충이 지충이 돌가리  나타- -‧ ‧

났다 연구 간에 지충이는 조간  역에 걸쳐 . 

우 며 우 종  조 에 라 각  다른 

것  인 었다(<Table 4>, [Fig. 2]).

군집지수3. 

해조  생 량  근거  계산  다양  군집

지 를 살펴보면 풍도지 는  출 종, (R)

종 를 보인 겨울에  고 가 에 (44 ) 6.53

 소 다 균등도지 는 범5.87 . (J') 0.33~0.46

 출 종 는 가장 었지만  우 종이 1 

체 생 량  를 지  가 에 가장 높59.73%

고  우 종이 체 생 량  를 지, 1 74.05%

 여름과 겨울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양도지. 

는 가 에 며 여름에 소(H') (1.65) , 

다 우 도지 는  범(1.21) . (DI) 0.69~0.82 , 

가 에 우 종인 지충이  우 종인 (227.31 g)

우 가사리 가 체 생 량  (33.81 g) (380.55 g)

를 지 여 소 고 여름에는 우68.61% (0.69) , 

종과 우 종인 지충이  톳(274.79 g) (27.89 

이 체 생 량  를 지 여 g) (371.08 g) 81.57%

다(0.82) . 

해조상  지역  특  나타내는데 값C/P

Community indices Autumn Winter Spring Summer Mean

Biomass (g /m2) 380.55 832.91 611.28 371.08 548.96

Percent cover (%) 23.04 26.02 30.02 32.72 27.95

Richness index (R) 5.87 6.53 5.59 6.40 6.10

Evenness index (J') 0.46 0.33 0.38 0.33 0.38

Diversity index (H') 1.65 1.25 1.39 1.21 1.38

Dominance index (DI) 0.69 0.80 0.75 0.82 0.77

Chlorophyta/Phaeophyta (C/P) 0.86 0.45 0.67 0.78 0.69

Rhodophyta/Phaeophyta (R/P) 3.14 2.55 2.33 2.44 2.62

(R+C)/P 4.00 3.00 3.00 3.22 3.31

<Table 3> Average biomass (g wet wt./m2), percent cover (%) and various community indices of 

seaweeds at four season on the shores of Geumgap, Jin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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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e levels Autumn Winter Spring Summer

High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Caulacanthus ustulatus

 Ulva conglobata Ulva australis Ishige foliacea Gelidiophycus freshwateri

 Ishige foliacea Gloiopeltis furcata Ralfsia verrucosa Ulva conglobata

   Caulacanthus ustulatus  

   Ishige okamurae  

Mid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Ishige okamurae Ulva australis Ishige okamurae Ishige okamurae

 Chondracanthus 
intermedius

 Ulva australis Ishige foliacea

Low Sargassum fusiforme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thunbergii

 Gelidium elegans Ulva australis Sargassum fusiforme Chondracanthus intermedius

 Sargassum thunbergii Sargassum fusiforme Gelidium elegans Sargassum fusiforme

  Gelidium elegans   

  Sargassum horneri   

<Table 4> Vertical distribution of dominant seaweeds based on importance value (IV>10) at four season 

on the rocky shores of Geumgap, Jindo, southwestern coast of Korea

 

 범  갈조 가 가장 게 출  0.45-0.86

가 에 고 갈조 가  출  겨울에 

소 다 값   갈조(<Table 3>). R/P 2.33~3.14

 출 종 가 소인 가 에 고 조 가 

가장 게 출  에 소값  다. 

값도  가 에 고 겨울(R+C)/P 3.00~4.00

과 에 소 다. 

 

고 찰. Ⅳ

본 연구 해역인 남 해  진도군 갑에  동

 해조 는  종 녹조 종 갈조 종56 ( 9 , 12 , 

조 종 이었다 이  연구에 는 신 군  우35 ) . 

이도  매 에  계에 종65 (Kang et al., 1979), 

우이도에  종 태도에  112 (Choi et al., 1994), 

종 그리고 진도에 는 112 (Oh and Lee, 1989), 116

종이 었다 남해(Lee et al., 1983). , 

 자 도에  종 조도군도에  종 소 군92 , 114 , 

도에  종이 출 며124 (Choi et al., 1994), 

신 군 도 면  개 인도  계 조사에  15

종 과 해면 자 면과 태53 (Park et al., 2007) , 

면 인근  개 인도  계 조사에  종16 63

이 출 다 도군 청산도  (Oh et al., 2005). 

지역 당리 진산리 동 리  조간  조3 ( , , )

에 는 여름과 겨울에  종이 출 다136

에  언  부분  연구(Lee et al., 1991). 

가 지에  리 떨어진 다  인도 를 

계에 집  조사  에 본 연구가 , 

행  진도군 갑에 해 해조  출 종 가 

높  것  사료 다 지만 본 연구는 해조상. , 

과 군집구조  변 에  자료가 부족  진도

군에  계  연구가  행 었 며 이러4 , 

 연구결과는 후변  인간 동에  경

염 등  변 는 연  생태계  일 생산자

 군집구조  변 를 인   있는 요  자

료가  것이다. 

해조  생 량  연구지역 인근에 있는 신

군 도 에  ( ) 160.46 g dry wt./m2 계( ) 

며 고 군 개 에 는 (Choi et al., 1994), 4

계에 21.39 76.22 g dry wt./m– 2 평균 ( 50.85 g dry 

wt./m2 다 남 여 시 ) (Song et al., 2011). , 

거 도 개  조간  조 에  평균 생4

량 춘계 계 추계  ( , , ) 83.32-169.16 g dry 

wt./m2 평균 ( 121.48 g dry wt./m2  었 며)

근에 행  신 군  외해에 (Koh, 1990), 

 산도  도  조간 에 식 는 해조

 연평균 생 량  산도에  252.44 g dry 

wt./m2  도에  217.67 g dry wt./m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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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에 해 높게 나타났다 번 조사가 행  . 

진도군 갑 해역  조간 에  해조  생 량

 548.96 g wet wt./m2  었 며 다른 , 

과 해 볼  본 연구가 습 량임  고

라도 상당히 높  것  인 었다.

해조  직분포를 보면 진도군 갑 해, 

 조간  상부에 는 지충이 모란갈 래  , , 

불등풀가사리 부에 는 지충이  가 부에, , 

는 톳 지충이 돌가사리 우 가사리가 우, , , 

다 신 군 도 면 우이도에 는 상 부에  . ·

불등풀가사리 우 가사리 염이 우· ·

며 부에 는 지충이 작 구슬산 말 구, · ·

갈 래 염이 번 는 것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군 청산도  조(Choi et al., 1994). 

간  상부에  불등풀가사리 부에  작 구, ·

슬산 말 산 말 톳 지충이가 번 는 것  · · ·

인 었다 산도  조간  상(Lee et al., 1991). 

부에 는 지충이 래 풀가사리 부에· · · , 

는 지충이 톳 진분 지 풀가사리 그리고 부· · · , 

에 는 지충이 톳 작 구슬산 말 개 실 진분· · · ·

지가 번 고 도에 는 풀가사리 래, · ·

지충이 상부 작 구슬산 말 톳 지충이· ( )- · · ·

염 부 톳 지충이 진 작 구슬산 말 막( )- · · · ·

살 부 이 번 다 라( ) (Oh et al., 2013). , 

진도군 갑  해조  직분포는 인근  다른 

해역과 큰 이가 없는 것  나타났 며 지충, 

이 구 갈 래  우 가사리가 모든 계 에 , , 

번 는 인 해조 다. 

해조상  지리  특 열  구분 는 ( ~ )

법  는 값Segawa (1956) C/P , Feldmann 

 값 는 값  (1937) R/P , Cheney (1977) (R+C)/P 

사용 다 본 연구  값   . C/P 0.45-0.86

 는  해조상  단 었 며 값, R/P

 범   해조상 값  2.55-3.14 , (R+C)/P

  합  해조상  구분 었다 도. 

 산도에  값  과 이었 며C/P 0.47 0.53 , R/P

값  과  해역 해조상  보3.00 3.13

며  인 값  산도, Cheney (1977) (R+C)/P

에  이고 도에   합  해조상3.47 3.67

 보 다  산도  도를 . Oh et al. (2013)

포함  남해  인  인도  해조상  

값  볼  모  합  해조상이었(R+C)/P

나 에 가 울  그리고 내만에   , 

일  높  값  보인다고 다 라 향후 . , 

해조  군집지 인  값이 시C/P, R/P (R+C)/P

간  공간  어떻게 변 는지에  동

향 연구가 요  시 이다.

해조  태  식장소에 라 개  능6

군  구분 며 분 다 질, , , 

산 말 과 각상    경에  

식 는 생장이 느린 다 생 해조 이고 일 생 , 

해조 인 엽상 과 사상 분  경  , 

스트 스가 심  란  부 양  지역에  

번 는 것  다(Littler and Littler, 

본 연구에  엽상1984; Orfandis et al., 2001). 

과 사상  해조  출 종 가 종 이고 18 (32.14%)

다른 능 군 해조 가 종 그리고 생38 (67.86%), 

량  보면 란지역 해조 엽상 과 사상(

가 ) 39.40 g wet wt/m2 그리고  (7.14%), 

경에  나타나는 해조 가 512.22 g wet wt/m2 

 인 어 본 연구 해역  직 지 (92.86%) , 

해조 가 식 에  경  단 지

만 염  해역에  출 는 것  진 청, 

각 가 연  출 며(Díez et al., 1999), 

염이 심각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불

해조 인 (turf-forming) (Piazzi and Cinelli, 2001)

가시 불과 우 가사리가 여름철 조간  

상부  우 종과 우 종  나타난 것  볼 

 진도 갑 연  인간  간 에 해 란이

나 염이 진행 고 있는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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