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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를 작성한 후 잘피 서식지의 분포 특성을 파악함에 그 목

적이 있다.

자료 및 방법

1. 연구해역

본 논문의 연구해역은 남해안의 서쪽에 위치한 해남반도로

부터 여수해만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남서해안 해역으로써 진도

군, 해남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연안을 포함하며 대상면적

은 약 8,866.27 km2이다 (Fig. 1).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2군데 출처를 통해 해양 표층 퇴적물 관련 자

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국립해양조사원 (KHOA; Korea Hydro

서     론

해저의 지질 다양성은 서식지, 공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물

리적인 지형의 이질성을 설명해 주며 지질 다양성 분포에 대

한 지식은 해양공간계획,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보전을 

위한 해양 우선순위 지역에 대한 식별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Gray et al., 2013; Melelli 2014; Kaskela et al., 2017; 

Kaskela and Kotilainen, 2017). 저서생물의 공간적 분포는 해

저의 지질·형태학적 특성과 수주 (Water column) 속성의 영향

을 받으며, 이러한 비생물적 속성에 해당하는 공간적 자료들이 

해저 서식지 지도 생성을 위한 구성요소가 된다 (Brown et al., 

2011; Lecours et al., 2016, 2017). 퇴적물과 유기체 사이의 강

력한 상호작용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비생물적 지도를 사용하

여 동물군의 분포 패턴 또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Kracker et al., 2008; Yo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잘피서식지 자료와 국립

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저질도식 정보를 활용하여 퇴적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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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and Oceanographic Agency) 바다누리 해양정보서비스 

(www.khoa.go.kr)의 수로도식으로 표시된 퇴적물 유형 정보들

을 QGIS 소프트웨어의 지리참조 (Georeferencing) 방식을 통해 

좌표를 가진 벡터파일 (Shp)로 추출하여 총 3,800점의 표층퇴

적물 유형정보를 DB화하였다 (Fig. 2, Table 1).

두 번째는 Jung (2017)의 논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지역에 해

당하는 226점의 퇴적물 분석결과를 수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026점의 표층퇴적물 정보를 수집 후 DB화하였으며 전체적

인 자료처리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Fig. 3 and Fig. 4).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잘피 서식지 공간정보는 대한민국 정

부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에서 받은 자료를 활

용하였다. 내려받은 자료는 연구해역 범위에 맞게 편집 후 사용

하였다 (Fig. 5).

Table 1. Total DB number of study area

Issue of data Number of DB

KHOA 3,800

Jung (2017) 226

Total 4,026

Fig. 3. Creating a attribute information through georeferencing.

Fig. 2. Surface sediment sampling location map.Fig.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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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처리

연구해역의 퇴적상 분포를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 국립해

양조사원의 해도도식 중 “저질도식”에 대한 자료와 Folk and 

Ward (1957) 방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퇴적상 정보를 하나의 파

일로 취합하였다.

저질도식자료는 표기상 처음에 나열되는 알파벳이 전체 저

질의 속성에서 가장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해당되는 대표속성을 6가지 유형에 맞게 QGIS의 필드계산기

능을 활용하여 재분류하였고 Folk and Ward (1957)에 의한 퇴

적상자료는 표기상 마지막에 표현되는 알파벳이 전체 저질 속

성에서 대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6가지 해당 

유형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Fig. 6).

재분류된 퇴적상 정보들은 대표성을 나타내는 우세한 퇴적물 

속성 정보에 기준하여 6가지 퇴적상 분포지역 (RDA: 암반이 우

세한 지역, GDA: 역질이 우세한 지역, SDA: 사질이 우세한 지

역, MSDA: 니질사가 우세한 지역, SMDA: 사질니가 우세한 지

역, MDA: 니질이 우세한 지역)으로 구분 표기하였다 (Fig. 6).

연구해역에 대해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퇴적상 정보들은 불

규칙적으로 분포하며 빈 공간에 대한 퇴적상을 확인하기 어렵

기 때문에 연구해역의 전체 수면적에 대해 동일 크기 (0.5 km×  

0.5 km)의 육각형 모양 격자 벡터 파일을 생성하고 생성된 격

자 폴리곤에 대해 속성값을 부여하였다. 

육지 및 해안선 Masking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육지 중첩 부

분을 1차적으로 제거하였으며 QGIS (Ver.3.28.14)에서 “최근

접 거리를 이용하여 속성을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 개별 격자 

폴리곤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퇴적상 정보의 속성값

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입력 벡터 레이

어를 받아 입력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에 속성을 추가한 입력 

레이어의 확장 버전인 새 벡터 레이어를 생성한다. 입력 레이어

와 두 번째 레이어에서 각각 최근접 피처 (feature)를 찾아 결합

시켜, 두 번째 벡터 레이어에서 추가 속성 및 그 값을 가져온다.

결합된 벡터 파일은 QGIS 소프트웨어의 레이어 스타일 작업

창에서 “분류값 사용”을 통해 분류한 후, 심볼과 색상 또는 패

턴을 적용하여 도면상에 구분, 표시하였다 (Fig. 7).Fig. 4. Flow chart of surface sediment data.

Fig. 5. Eelgrass habitat data from public data port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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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퇴적상 분포

GIS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재처리된 퇴적상 정보들은 6개의 

범주 (RDA: Rock Dominated Area, GDA: Gravel Dominat

ed Area, SDA: Sand Dominated Area, MSDA: Muddy Sand 

Dominated Area, SMDA: Sandy Mud Dominated Area, MDA: 

Mud Dominated Area)로 구분하여 벡터파일로 추출하였으며 

전체적인 분포를 도면에 표시하였다 (Fig. 8).

퇴적상에 따른 잘피 서식지의 분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연

구해역 전체 퇴적상에 대해 잘피 서식지가 나타나는 부분을 중

첩 후 퇴적상 유형에 따른 잘피면적과 분포비율을 추출한 결

과 니질이 우세한 지역 (MDA)이 72.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역질이 우세한 지역 (GDA)이 10.33%로 나타났으며 

SMDA (6.90%), MSDA (5.52%), SDA (4.35%), RDA (0.20%)

의 순서로 분포하였다 (Figs. 9 and 10, Table 2).

고     찰

연구해역의 퇴적상 정보를 알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퇴적상 정보와 타 연구자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4,026점의 퇴적상 정보 DB를 구축하였다.

GIS기법을 통해 이를 재분류함으로써 연구해역의 전체 퇴적

상을 총 6가지 유형 (RDA, GDA, SDA, MSDA, SMDA, MDA)

으로 구분한 후 유형별 잘피 서식지 포함 면적을 산출한 결과, 

세립한 니질이 우세한 지역 (MDA)에서 72.70%의 높은 잘피 

서식지 분포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Huh et al. (1998)에 의한, 니질함량이 높은 곳에서 잘피 

서식지가 다수 분포한다는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연안생태계 정화 및 수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 잘피서

식지 조성” 연구보고서 (Project Report, 2008)에 따르면 한반

도 연안에 서식하는 9종의 잘피 생육지 특성은 잘피 종과 생육

지 형태, 그리고 파도의 세기와 서식수심에 따라 다양한 저질

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고 잘피 종자의 파종 시 사질에서보

다는 니질, 사니질에서 발아율 및 생장률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Table 3).

Lee et al. (2001)은 남해 연안과 제주시를 포함하는 28곳의 

잘피 서식지에 대한 생육지형과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남해 연안의 생육지 유형은 대부분 연안지역의 만과 섬 주변의 

Fig. 7. Gridding process of sediment texture data.

Fig. 6. Reclassification of sediment textu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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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 출현하였고 남해 연안에 분포하는 거머리말 생육지 중 

21개 정점에서 다양한 사질함량 범위 (49.7%~99.1%)로 사질, 

니사질과 사니질의 퇴적상이 확인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Lee et al. (2002)은 전남 진도군 죽림리와 경남 거제

시 가배리에서 한국산 수거머리말의 형태와 생태적 특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죽림리의 경우, 저질의 퇴적상은 니사

질로 구성되며 평균 입도 3.90~4.70 Ø로 나타났으며, 가배리의 

경우 조립한 니사질과 사니질에서 평균입도 3.22~5.74 Ø의 분

포값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 정리해 보면, 사질, 

니사질, 사니질, 니질, 역질, 암반을 포함하는 모든 해저질 유형

에서 잘피가 생육·분포 가능하며 이는 잘피의 분포 특성이 잘

피 종, 수심과 퇴적상, 그리고 생육 지형과 같은 환경조건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 니질이 

우세한 지역에서 잘피 서식지가 대부분 확인되는 이유로는 퇴

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porosity)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극률은 광물입자의 형태, 크기, 조성, 그리고 퇴적구조와 다

짐작용에 의한 입자의 배열 (fabric)에 영향을 받는다. 점토광

물의 경우 침강하면서 형성하는 특징적인 퇴적구조로 인해 일

반적으로 입도가 감소할수록 공극률이 증가한다 (Hamilton, 

1970; Hamilton and Bachman, 1982).

또한 세립한 니질퇴적물은 조립한 사질퇴적물에 비해 공극

률과 함수율 (Water content), 그리고 유기물 함량 (Organic mat

ter content)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잘피의 지하부가 뿌리

내린 퇴적층이 더 세립한 입자일수록 더 많은 공극수로 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퇴적물 공극수 내 영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 서식

하는 잘피가 높은 생산성과 생체량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기존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한다 (Lee and Dunton, 2000). 

일반적으로 니질이 우세한 연안역은 조수의 이동과 해수의 

연직교환 등에 의해 투명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해초류의 생

장에 필수적인 광합성 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다. 반면, 잘피의 

잎 조직에 의해 해수로부터 흡수되는 질소의 양이 뿌리조직에 

의해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 양과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는데 

Fig. 8. Sediment texture map (RDA, GDA, SDA, MSDA, SMDA, 
MDA).

Fig. 9. Distribution of eelgrass habitats by sedimentary facies.

Fig. 10. Map showing for distribution of eelgrass within different 
sedimentary facies zones (GDA: orange colored, MDA: light blue 
colored).

Table 2. Area and ratio of eelgrass by sedimentary facies section (m)

Sediment
texture

Eelgrass area (m2)
Ratio of

eelgrass area (%)

RDA 55,600 0.20

GDA 2,898,600 10.33

SDA 1,222,000 4.35

MSDA 1,549,400 5.52

SMDA 1,936,900 6.90

MDA 20,407,200 72.70

Total 28,069,7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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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nd Dunton, 1999), 이러한 사실은 수중 부유입자에 의해 

탁도가 높고 투명도가 낮아 광합성 효율이 낮게 예상됨에도 불

구하고 니질이 우세한 퇴적상에서 잘피 서식지의 분포 비율이 

높게 확인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퇴적상 분포 결과에 의하면, 연구 해역의 동측 (여수시, 고흥

군)이 서측 (해남군, 완도군)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세립한 퇴

적상을 보였는데 이는 육상 기인 현생퇴적물들이 한반도 연안

을 따라 서해로부터 남해를 거쳐 동쪽방향으로 운반되어지면

서 세립한 퇴적물들이 동쪽으로 퇴적되기 때문이다 (Choi et 

al., 1993).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인 동측이 서측보다 세립한 퇴

적상 분포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거

머리말의 경우 만이나 하구의 연성 저질 (모래 또는 펄 등)에 

넓게 분포하며, 조간대로부터 평균 수심 약 5 m 사이에 분포한

다. 수거머리말 또한 모래 또는 펄의 퇴적상과 비교적 깊은 수

심인 6~12 m에 서식하며, 애기거머리말은 조간대와 조하대 

상부에 출현하며 간조 시 공기 중에 완전히 노출된다 (FIRA, 

2015). 

결     론

연구해역의 퇴적상 정보를 알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퇴적상 정보와 타 연구자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4,026점의 퇴적상 정보 DB를 구축하였다.

GIS기법을 통해 이를 재분류함으로써 연구해역의 전체 퇴적

상을 총 6가지 유형 (RDA, GDA, SDA, MSDA, SMDA, MDA)

으로 구분하였고, 유형별 잘피 서식지 포함 면적을 산출한 결

과, 세립한 니질이 우세한 지역 (MDA)에서 72.70%의 높은 잘

피 서식지 분포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공극률을 가지는 

세립한 니질퇴적물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한 퇴적상 분포와 이에 추가적인 수심분석연

구가 수행된다면 잘피의 종류 또한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연안 개발 및 수산자원 서식 산란장 조성 등에 필수적

인 해저 서식기반 정보제공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한국 남서해안의 퇴적상 정보를 알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에서 제공하는 표층퇴적물 정보와 타 연구자의 결과 자료를 바

탕으로 4,026점의 퇴적상 정보 DB를 구축하였다. GIS기법으

로 재분류 과정을 거쳐 6가지 퇴적상 분포지역 (RDA: 암반이 

우세한 지역, GDA: 역질이 우세한 지역, SDA: 사질이 우세한 

지역, MSDA: 니질사가 우세한 지역, SMDA: 사질니가 우세한 

지역, MDA: 니질이 우세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잘피 서식지는 MDA에서 72.70%로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GDA에서 10.33%로 나타났으며 SMDA 

(6.90%), MSDA (5.52%), SDA (4.35%), RDA (0.20%)의 순서

로 분포하였다. 니질이 우세한 퇴적물에서 잘피 서식지가 높은 

분포값을 보이는 이유는 고농도 영양염류를 포함하는 니질퇴적

물의 높은 공극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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