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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 주변해역은 겨울

철에도 표층수온이 10�C를 상회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난류성 어종들이 내유하여 분포하고 있다. 또한 고수

온인 여름철에는 제주도 동남부해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쿠

로시오 난류세력의 확장으로 표층수온의 일 변동 폭이 커

진다. 때문에 제주도 근해측에 분포하는 고등어, 전갱이 그

리고 갈치 등과 같은 회유성 어종들은 단기간 내에서조차

도 연안으로 접안하는 생물량이 크게 달라진다. 이뿐 아니

라, 제주도 연안의 암반에서는 독가시치, 잿방어, 자리돔, 돌

돔 등 지역성 어종들의 사활동의 증 로 연안의 표층 및

중층으로 확산 분포하는 등 활동 역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러한 환경조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연안생물을 상으

로 하는 정치망어업이 일부 겨울철을 제외한 전 계절 동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어획량이 높은 여름철에는 한 두

어종의 어장가입으로 어업의 어황에 절 적인 향을 받는

다(김 등, 1999; 차 등, 2001, 2004). 

지금까지 제주도 연안에서 어류를 중심으로 한 정치망어

업의 유 생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와 신 (1988,

1990)의 북촌과 화순지역에서의 수산자원 유 생물의 종조

성과 다양도 그리고 김 등(1999)에 의한 한림 연안 정치망

어장의 환경특성과 어획량 변동에 관한 연구, 차 등(2001)

에 의한 제주도 정치망 어획량 변동과 어기에 관한 연구

그리고 차 등(2004)에 의한 함덕 연안의 정치망 어획량 변

동 등이 있다. 그러나, 수산해양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

유하고 있는 제주도 연안의 특성을 보다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이에 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하며, 최근

에는 연안수역의 온도상승에 따라 이곳의 어류에 한 출

현종 및 변화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제주도 귀덕

의 정치망에서 어획되는 어획물의 조성과 계절적 변동을

조사하 다. 조사지역인 귀덕 연안은 제주도 북서부에 위치

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난류수와 한류수의 향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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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는 곳으로 어류, 두족류 등의 해양생물이 다량 유입되

는 곳이기도 하다. 

재료 및 방법

제주도 연안의 어류의 출현 종과 변동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귀덕 연안을 선정하

다(Fig. 1). 조사시기는 정치망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진

2004년 4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어획물 조사는 정

치망 양망시마다 매일 이루어졌다. 정치망 어장의 수심은

15 m 내외이며, 사용된 정치망은 소 망으로 어구의 규격은

날개그물(wing net)의 길이 64.9 m, 망목 43 mm, 그리고 자

루그물(bag net)의 길이 50.2 m, 망목 28 mm이다. 여기서 어

류가 어망으로 유입되는 중앙부 몸통부분의 길이는 5.7 m

이다. 어구가 설치된 수심은 어장수심과 같은 약 15 m의 범

위까지이며, 어획된 어획물은 종별로 구분한 뒤, 어종별 어

획량과 어획비율을 구하 다. 한편, 어류에 한 분류와 종

명은 정(1977), Masuda et al. (1984), 김 등(2005) 그리고 명

등(2005)에 따랐다. 

또한, 귀덕 정치망 어획량은 매일의 어획량자료를 기준으

로 분석하 으며, 환경요인으로는 생물의 분포와 이동에 가

장 많은 향을 미치는 수온에 하여 조사를 함께 실시하

다. 수온의 측정지점은 기온의 향을 직접 받는 정치망

어장의 표층역 부근이며, 미니 CTD (SBE 19-2)를 이용하여

0.1�C 단위까지 정치망 양망시마다 매일 측정하 다. 

결 과

1. 조사해역의 수온변화

제주 귀덕 정치망 어장의 일 수온변동을 Fig. 2에 나타내

었다. 수온은 어기가 시작되는 2004년 4월에는 14.8~16.8

�C 범위를 나타내었고, 5월에는 약간 상승한 15.4-18.1�C

다. 6월에는 더욱 상승하여 16.3~21.0�C의 범위를 나타내

었고, 수온의 일 변동 폭도 커지는 경향이었다. 7월에는 19.9

~28.4�C, 8월에는 32.0�C까지 상승한 후, 9월 이후에는 감

소하여 11월과 12월에 20�C 미만이었다. 

2. 출현종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의 어기 동안 귀덕

정치망에서 어획된 어획물의 어획량은 45,473.2 kg 그리고

어종수는 21종이었다(Table 1). 어류가 17종, 34,285.4 kg 그

리고 두족류가 4종, 11,187.8 kg으로 어류가 부분을 차지

하 다. 

어종별에서는 전갱이(Trachurus japonicus)가 10,097.6 kg

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 으며, 다음으로 독가시치(Siga-

nus fuscescens)가 10,043.1 kg (22.1%)이었다. 그 외 흰오징

어(Sepioteuthis lessoniana) 8,043.4 kg (17.7%), 잿방어(Seri-

ola dumerili) 6,853.0 kg (15.1%), 방어(Seriola quinqueradia-

ta) 5,887.1 kg (12.9%), 화살오징어(Loligo bleekeri) 3,115.8

kg (6.9%) 그리고 부시리(Seriola lalandi) 845.5 kg (1.9%) 순

이었으며, 기타 어종은 전체 어획량에서 각 1% 미만이었다.

3. 어획량의 변화

어기동안의 정치망 어획량 변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

조업시마다 어획되는 어획량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Fig.

3). 4월에는 일 어획량의 범위는 4.7~732.6 kg/day이었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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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mpling site for fishing condition study by a set net in Gwi-
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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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daily temperature observed by CTD at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월에는 7.5~403.0 kg/day 그리고 6월에는 33.0~1,022.0 kg/

day의 범위를 나타내어 어획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었다. 7월에는 최고 1,498.3 kg/day까지 상승하 으며, 어획

량의 일 변동 폭도 커지기 시작하 다. 8월부터 점차 감소

하여 10월 이후에는 최고 어획량이 500 kg/day 미만이었다.

평균 어획량 면에서 8월이후가 250.8 kg/day으로 7월 이전

의 183.3 kg/day보다 높았다. 

4. 주요 종의 변화

정치망 어황변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점종 중에서 전체

어획량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출현빈도가

높은 전갱이와 독가시치에 하여 변동경향을 살펴보았다

(Fig. 4). 먼저, 전갱이는 조사기간 동안 부분 어획되었으

나, 여름철과 가을철에 많이 어획되었다. 일 어획량의 경우,

5월부터 시작되어 6월에 25~127 kg/day을 나타내었고, 7월

에는 25~475 kg/day 그리고 8월에는 25~350 kg/day이었

다. 9월에는 최고 578 kg/day 그리고 10월에는 1,725 kg/day

까지 상승하 다. 11월과 12월에는 감소하여 25~325 kg/day

의 어획량을 보 다. 다음으로, 독가시치는 여름철에 주로

어획되었다. 4월부터 일 어획량을 나타내었으며, 5월에는 2

~59 kg/day 그리고 6월에 2~37 kg/day이었다. 그러나, 7월

에는 어획량이 1,650 kg/day까지 증가하 고, 8월에는 약간

감소한 5~941 kg/day을 유지하 다. 9월 이후에는 더욱 감

30 차병열∙김 권∙윤장택∙김병엽

Table 1. Species and abundance of fishes caught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Species (Korean name) Total catch (kg) Catch ratio (%) Rank

FISH Trachurus japonicus (전갱이) 10,097.6 22.2056 1
FISH Siganus fuscescens (독가시치) 10,043.1 22.0858 2
Cephalopoda Sepioteuthis lessoniana (흰오징어) 8,043.4 17.6882 3
FISH Seriola dumerili (잿방어) 6,853.0 15.0704 4
FISH Seriola quinqueradiata (방어) 5,887.1 12.9463 5
Cephalopoda Loligo bleekeri (화살오징어) 3,115.8 6.8519 6
FISH Seriola lalandi (부시리) 845.5 1.8593 7
FISH Stephanoplepis cirrhifer (쥐치) 141.0 0.3101 8
FISH Paralichthys olivaceus (넙치) 117.4 0.2582 9
FISH Oplegnathus fasciatus (돌돔) 114.7 0.2522 10
FISH Mugil cephalus (숭어) 45.7 0.1005 11
FISH Girella punctata (벵에돔) 38.6 0.0849 12
FISH Dentex tumifrons (황돔) 36.0 0.0792 13
FISH Chromis notatus (자리돔) 29.5 0.0649 14
FISH Acanthopagrus schlegeli (감성돔) 27.4 0.0603 15
Cephalopoda Loligo chinesis (한치오징어) 25.4 0.0559 16
Cephalopoda Paroctopus dofleini (문어) 3.2 0.0070 17
FISH Semicossyphus reticulatus (혹돔) 3.1 0.0068 18
FISH Inimicus japonicus (쑤기미) 2.6 0.0057 19
FISH Lateolabrax japonicus (농어) 2.1 0.0046 20
FISH Takifugu chinensis (참복) 1.0 0.0022 21

Total catch (kg) 45,473.2 100 

Number of specie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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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daily catch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
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Fig. 4. Daily catch variation of dominant species caught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23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소하여 50 kg/day 미만에서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5. 어종수 변화

정치망 어획물의 일 어종수를 보면(Fig. 5), 4월과 5월에

1~8종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6월에는 최 9종까지 어획

되었다. 7월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여 8월과 9월에는 1~7

종 그리고 10월 이후에는 1~4종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유

생물의 일 어획어종수는 수온이 상승(15~20�C)하는 4

월부터 6월까지는 증가하 으나, 20�C 이상의 수온을 나타

내는 7월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 고, 평균 일 어종수 면에

있어서도 7월 이후(4종)가 6월 이전(5종)에 비하여 약간

낮았다.

6. 수온과 어획량과의 관계

본 조사에서 수온에 따른 제주도 귀덕 정치망 어장의 일

어획량은 19�C 미만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19�C 이상에서

어획량이 증가하는 2개의 유형으로 뚜렷이 나눌 수 있었다

(Fig. 6). 즉, 수온 14.8�C에서 41 kg/day의 어획량을 나타내

기 시작하여 16.5�C에서 최고 어획량(1,022.0 kg/day)을 나

타낸 후 감소하 다. 약 19�C에서는 전혀 어획량이 없었지

만, 19�C 이상부터 다시 어획량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 고, 25.3�C에서는 최고치(1,498.3 kg/day)의 어획량

을 기록하 다. 이렇게 수온에 따른 어획량 변동의 구분된

경향을 보이는 수온 (19�C)를 변이수온(transition temper-

ature)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귀덕 연안의 어황상태와

연결된다. 19�C 미만의 수온을 보이는 시기는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그리고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봄철

과 초겨울이며, 19�C 이상의 수온을 보이는 시기는 6월 15

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여름철과 가을철이었다. 

그런데, 여름철과 가을철인 어장수온이 19�C 이상이 되는

시기에는 총 어획량이 34,489.9 kg (전체어기의 75.8% 차지)

그리고 일 평균어획량은 269.5 kg/day으로 어획량도 많았

고, 매일의 어획량 변동 폭도 컸다(Table 2). 하지만, 그 외

기간인 19�C 미만의 시기에는 총 어획량이 10,983.4 kg

(24.2%) 그리고 일 평균어획량이 152.6 kg/day으로 여름철

과 가을철에 비하여 어획량과 일 평균 어획량이 상 적으

로 많이 적었고, 조업기간(조업일수 포함)도 짧았다. 여름과

가을철 동안의 주 어종으로는 전갱이, 독가시치, 잿방어, 화

살오징어, 흰오징어 등이며, 봄철과 초겨울에는 방어와 흰오

징어 등이 주로 어획되었다. 

고 찰

1. 종별 특성

귀덕 연안의 정치망 어장에서 가장 많이 어획된 어종은

전갱이와 독가시치 으며, 본 해역에 다량 분포하는 어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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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 of daily number of species caught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Fig. 6. Relationship of between daily catch and daily temperature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Table 2. Total summary of fishing condition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12th April to 2nd December, 2004

Mean Mean daily Maximum dailyPeriod temperature catch catch and temperature Catch

High temperature 
15/Jun.~11/Nov. 23.2�C (±2.68) 269.5 kg (±340.9) 1,498.3 kg and 25.3�C

34,489.8 kg (75.8% of
period (¤19�C) total fishing period)

Temperature increasing
not 15/Jun.~11/Nov. 16.5�C (±1.15) 152.6 kg (±201.7) 1,022.0 kg and 16.7�C

10,983.4 kg (24.2% of
period (⁄19�C) total fishing period)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 흰오징어, 잿방어, 방어 등도

중요한 어종들이었다. 그러나 우점종인 전갱이와 독가시치

는 어획량 비율은 높으나, 시기에 따른 변화 폭이 매우 크

기 때문에 이들 어종들은 연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동

성이 강한 어종들로 판단된다. 특히 전갱이는 바다의 표층

역 부근에서 단위의 어군을 형성하여 다니고 있고, 반면

에 독가시치는 연안 저층지역의 해조류가 많은 암초지 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어류인 전갱이는 외

해측에서부터 연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표 계에 설치

되어 있는 정치망 어구에 많이 어획되며, 암초성 어류인 독

가시치의 경우, 표층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어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망의 어획량 면에 있어서는 전갱

이와 독가시치 모두가 비슷하지만, 귀덕 연안(저층포함)에

서의 생물량 면에서는 독가시치가 전갱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전갱이의 경우, 제주도 연안의 북

촌(고와 신, 1988), 화순(고와 신, 1990), 한림(김 등, 1999),

평 와 구엄(차 등, 2001), 함덕(차 등, 2004)의 여러 정치

망 어장에서 주 어획종이었으며, 독가시치는 두모와 강정

(차 등, 2001)의 정치망 어장에서 우점어획종이었다. 또한,

전갱이는 제주도 연안해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해역인

우리나라 동해안의 울산(한 등, 2002), 경북(홍과 이, 1995)

그리고 남해안의 여수(김 등, 1988, 1989; 김과 노, 1993,

1995, 1996)에서 어획우점되었다. 이것은 회유성인 전갱이

가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근해역에 걸쳐 다량 분포

하는 다획성 어종으로 여러 해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던 전

갱이의 계군들(stocks)이 각 연안으로 접안분포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지역인 귀덕 연안의 해역에서

도 일정한 해양환경조건이 갖추어 지면, 근해에 분포하고

있던 더 많은 전갱이 어군이 연안으로 어장에 다량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차 등, 2001). 

아우점종 중에서 잿방어는 독가시치와 마찬가지로 연안

의 해조류가 풍부한 암초지 를 선호하는 어종이자 제주도

이남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난류성 어종으로, 특히 본 조사

기간 동안에는 여름철 전후에 집중 어획되었다. 이는 고수

온기에 본 어종의 활동 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귀덕 연

안의 정치망어장에 많이 가입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

면에 우점종은 아니지만 지역성 어종들인 부시리,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 자리돔(Chromis notatus), 벵에돔

(Girella punctata), 돌돔(Oplegnathus fasciatus), 혹돔(Semi-

cossyphus reticulatus) 등도 소량 출현하 으며, 기타 제주도

연안에서도 관찰되는 어종들이다(고와 신, 1988, 1990; 차

등, 2001, 2004). 특히 이들 어종들은 수온이 상 적으로 낮

은 봄철 전후에 주로 어획되었지만, 이들 중에서 감성돔과

벵에돔 그리고 돌돔 등은 최근의 바다수온의 상승으로 우

리나라 남해연안의 여러 갯바위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어종

들이며, 어획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외 모래나 펄질에서

볼 수 있는 쑤기미(Inimicus japonicus), 숭어(Mugil cepha-

lus) 그리고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등의 모래와 같은

연성저질을 선호하는 어종들도 함께 어획되었다. 그러므로

본 귀덕 연안에서는 경성저질을 선호하는 암초성 어류들과

비 암초성 어류들이 함께 분포하고 있으나, 암초성 어류들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어류는 아니지만 흰오징어, 화살오징어, 한치오징

어(Loligo chinesis), 문어(Paroctopus dofleini) 등의 두족류

도 많이 출현하 으며, 이 중 흰오징어는 본 해역 외에 제

주도의 다른 연안해역인 두모와 강정(차 등, 2001) 그리고

함덕(차 등, 2004)의 정치망 어장에서도 우점 어획되어 제

주도의 중요 서식 생물군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외

소량 출현하 지만, 화살오징어는 화순(고와 신, 1990)에서

그리고 한치오징어는 평 와 구엄, 강정(차 등, 2001) 그리

고 함덕(차 등, 2004)에서 어획되어 제주도 연안에 분포하

는 주요 두족류들로 또한 생각된다. 한치오징어의 경우, 정

치망에는 소량 어획되었지만 여름철에 제주도의 연안 가까

이에 많이 분포하여 연승낚시에 의해 많이 어획되는 종이

다. 

2. 환경요인과 어획량 변동

해양에서 어류에게 미치는 환경요인으로는 수온, 염분, 포

식자, 먹이생물, 저질의 조건, 수심, 일부연안에서의 부 양

화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들 수 있으나, 표 계와 같은

조건에서는 수괴의 특성을 결정짓는 수온의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Harrison and Parsons, 2000). 외양의 표 계에서는

수온특성으로 어류의 분포에 한 설명이 부분 가능하

며, 또한 이러한 결과에 의해 어류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

인가를 예측하게 된다. 연안의 경우에도 육지와 맞닿아 있

는 관계로 수온의 변동 폭이 크며, 이곳에서도 어류의 분포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Boaden, 1985). 

본 조사에서는 제주도 귀덕 연안의 정치망 어장이 수온

의 변동 폭이 심한 곳이기는 하지만, 외해수의 향을 직접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에 따른 먹이생물 때문에 많

은 생물들의 다양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며, 또한 해양환경

조건(수온)과 함께 생물의 출현 량이 더불어 변하는 전형

적인 온 성 해역의 생물상 특징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고와 신, 1988, 1990; 김 등, 1999; 차 등, 2001, 2004). 즉, 연

안생물들의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제주도 귀덕 정치망 어

장의 어기는 봄철인 4월 중순(12일)에 시작되어 생물량 및

어종수가 감소하는 12월 초(2일)에 종료되었다. 이는 제주

도 다른 연안의 북촌(고와 신, 1988), 화순(고와 신, 1990),

평 , 구엄, 두모, 강정(차 등, 2001), 함덕(차 등, 2004) 어장

의 어기와 거의 비슷한 것이며, 여기에는 어업인들의 어업

에 의한 기 효과(경제성)도 반 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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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조사에서 정치망어업이 행해지는 동안의 어기

를 어장수온(19�C 기준)에 의해 주어기와 일반어기로 구분

되어 진다. 즉, 여름철과 가을철인 주어기 동안의 총 어획량

은 2004년 전체 어기동안 어획된 어획량의 75.8% (34,489.8

kg)를 차지하 으며, 그 외 기간에는 24.2% (10,983.4 kg)에

불과하 다. 이러한 시기별 어획량의 차이는 수온에 따른

어획량의 증가, 어획량을 좌우하는 어획우점종의 변화 그리

고 주어기의 조건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정치망 어장의

긴 고수온(19�C 이상) 기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본 해역에서 좀 더 어획량이 많고 다양한

그룹의 어종들이 어장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또한 귀덕 정치망어업의 어황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해의 해양환경조건인

수온은 일정하지 않게 상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또

한 연안으로의 해양생물의 유입량에 향을 미쳐 정치망

어종과 어획량의 변화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망의 일일 어획량의 경우, 여름철 이후로 갈

수록 어획량과 그 변동 폭은 더욱 커지기 시작하 으며, 일

어종수는 오히려 여름철 이전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월 조업일수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정치망에

가입되는 어종의 숫자는 감소하나, 수온증가에 따른 어장수

온의 일 변동 폭이 커지면서 제주도 주변의 어종들에게

향을 미쳐 소수종의 어획량이 증가하 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과 가을철의 주 어획종으로는 전갱이이었으며, 그리

고 여름철 전후에는 독가시치, 잿방어 그리고 흰오징어 등

이 주를 이루어 이들 어종들이 이 시기의 전체 어획량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어획우점종들에 의한 어

획량 변동양상에는 그들의 자원학적인 산란량, 생존률 그리

고 가입량 등의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귀덕 정치망 어장

의 어황에 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정치망에 의한 제주도 귀덕 연안

의 유 생물은 전갱이와 같은 부어류 그리고 독가시치, 잿

방어 등과 같은 암초성 어류들이 주를 이루었고, 기타 흰오

징어, 화살오징어, 한치오징어 등의 두족류도 많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수온증가에 따른 어종수 및 어획량은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계절별 어획량은 매우 달랐으며, 이

는 또한 수온조건과도 관련 있었다. 

요 약

제주도 귀덕 정치망 어장의 유 생물 조성과 변동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어업이 행해지

는 동안 매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기간 동안 총어종 수 21종과 총어획량 45,473.2 kg

의 유 생물이 어획되었으며, 이중 어류가 17종 34,285.4 kg,

두족류가 4종 11,187.8 kg이었다.

2. 어획된 유 생물 중에는 전갱이와 독가시치가 가장 많

은 비율로 전체 어획량의 44.3%를 차지하 으며, 그 외 흰

오징어, 잿방어, 방어, 화살오징어, 부시리 등이 54.4%이었

다. 

3. 주 우점어종인 전갱이와 독가시치는 어기동안 부분

어획되었으나, 이중 전갱이는 수온이 높은 여름철과 가을철

에 많이 어획된 반면, 독가시치는 여름철에 많이 어획되었

다. 

4. 귀덕 정치망의 어획량은 봄철에서 여름철로 갈수록 증

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일 변동 폭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름철 전후의 많은 어획량은 우점종인 전갱이와 독가시

치, 잿방어, 화살오징어, 흰오징어 등의 어장가입과 관련 있

었다. 

5. 또한, 어기가 시작되는 봄철에는 방어와 흰오징어가 우

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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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Monthly abundance of fishes caught by a set net in Gwideuk fishing ground off Jeju Island from April to December, 2004

Species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Acanthopagrus schlegeli 17.1 10.3 
Chromis notatus 1.2 28.3 
Dentex tumifrons 2.3 14.7 9.5 9.5 
Loligo chinesis 23.3 2.1 
Girella punctata 5.5 1.2 4.3 27.6 
Inimicus japonicus 1.5 1.1 
Paralichthys olivaceus 52.0 21.3 24.5 6.0 11.2 1.6 0.8 
Lateolabrax japonicus 2.1 
Loligo bleekeri 1.5 81.5 264.2 892.5 685.1 1,191.0 
Mugil cephalus 45.7 
Oplegnathus fasciatus 2.5 2.0 42.5 47.2 6.5 13.5 0.5 
Paroctopus dofleini 2.5 0.7 
Semicossyphus reticulatus 3.1 
Sepioteuthis lessoniana 393.8 1,387.5 185.9 409.2 152.5 5,394.8 110.5 7.0 2.2 
Seriola dumerili 5.5 3,511.2 1,805.0 1,511.3 20.0 
Seriola lalandi 246.7 131.1 327.0 56.7 84.0 
Seriola quinqueradiata 2,263.4 319.0 2,812.8 212.7 9.6 3.8 207.8 58.0 
Siganus fuscescens 131.6 262.4 117.7 4,394.5 4,933.4 96.7 82.8 18.9 5.1
Stephanoplepis cirrhifer 1.1 36.5 76.2 20.4 1.5 2.6 2.7 
Takifugu chinensis 1.0 
Trachurus japonicus 875.6 377.4 2,025.1 1,075.6 2,192.7 1,725.3 1,375.0 450.9

Total catch (kg) 3,112.8 3,136.2 4,275.4 11,583.6 8,716.6 10,454.1 2,272.3 1,463.2 459.0

Number of species 11 13 14 12 10 13 10 6 4

Operating days 19 31 28 30 25 21 14 1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