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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imate the mesh selectivity of monofilament and multifilament gill net for Marbled sole, Pleuronectes

yokohamae, the field testes were carried out 12 times with five different mesh sizes (86.6, 101.0, 121.2,

137.7, 151.5mm) in the western sea of Korea, 2007－2009. The master curve of selectivity was estimated by

the extended Kitahara′s method. In the field testes, the total number of species and catch were 26 and 987,

respectively. The catch number of marbled sole was 728 and occupied 73.8% in total catch. The optimum

values of l/m for 1.0 of retention probability in monofilament and multifilament gill net were estimated

0.288 and 0.307, respectively and l/m was estimated to be 0.189, 0.203, 0.213, 0.222 and 0.230 in case of

monofilament gill net and 0.171, 0.191, 0.205, 0.216 and 0.227 in case of multifilament gill net when the

retention probability were 0.1, 0.2, 0.3, 0.4 and 0.5, respectively. The 0.5 selection range of multifilament

gill net was wider about 1.5 times than that of monofilament gill net according as multifilament gill net was

0.216 and monofilament gill net was 0.148. So the multifilament gill net has a low selectivity than that of the

monofilament gill net. To estimate the optimum mesh size on first maturity length 19.5cm of marbled sole,

the retention probability value of 0.1 was adopted in consideration of using the gill net for marbled so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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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문치가자미 (Pleuronectes yokohamae)는 한국

연안 및 일본 북해도, 동중국해 연안에 주로 분

포하며, 산란기는 12월－2월이고, 수심 10－40m

인 곳에 알을 낳으며, 회유는 수온이 내려가는

가을부터 한국 서해안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

동하기 시작하여 남쪽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다시 북쪽으로 이동한다 (NFRDI, 2004).

우리나라의 문치가자미 생산량은 2008년도에

20,266톤으로, 이중 7,347톤이 연안자망과 근해자

망에서 어획되어 총 어획량의 약 36.3%가 자망어

업에서 어획되고 있다 (NFRDI, 2009). 또한 문치

가자미는 여러 지방에서 도다리 (Pleuronichthys

cornutus)라고 잘못 불리고 있으나 도다리 명칭

을 그대로 사용하여 축제가 개최되어 지역경제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종이다. 그러나

문치가지미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

한 보호방안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포획금

지체장은 15cm이하, 금어기는 12월1일－다음해

1월31일 (경상북도는 2월1일－2월28일까지)로

만 설정되어 있을 뿐 채포 어구측면에서의 보호

관리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문치가자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리와 생태

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분야별

로 살펴보면, 문치가자미의 연령과 성장에 대한

연구 (Kim et al., 1991; Moon and Lee, 1999;

Kooka et al., 2000; Tanda et al., 2008), 문치가자

미 방류후의 생존에 대한 연구 (Ariyama et al.,

2003), 문치가자미의 청각에 대한 연구 (Zhang et

al., 1998a, 1998b), 문치가자미의 먹이 선택성에

대한 연구 (Honda, 1992) 그리고 백색광에 대한

문치가자미의 반응에 대한 연구 (Yang, 1986) 등

이 있다.

자망에서 사용하는 망지의 망사는 단일섬유

와 복합섬유로, 대상 어종에 따라 또는 어업인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문치가

자미 자망의 경우에도 단일섬유 또는 복합섬유

를 사용하고 있으며, 망목크기는 121.2mm를 많

이 사용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101mm를 사용하

기도 한다. 이러한 자망에 대한 선택성 연구는

서대 자망과 삼중자망의 망목선택성에 관해서

는 Cho et al. (2000), 가자미 자망과 삼중자망의

망목선택성에 관해서는 Kim and Lee (2002)가

홑자망과 삼중자망의 망목선택성을 비교 분석

하였으며, Park et al. (2003, 2009)은 대게 자망에

대한 대게 수컷과 암컷의 망목선택성을 연구한

바 있다. 특히 Jo et al. (2006)은 북서태평양에서

꽁치 자망의 망지재료에 따른 망목선택성을 연

구하여 망지재료별 망목선택성 특성을 구명한

바 있다. 

그러나 문치가자미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어

구 재료 측면에서의 망목선택성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치가자미 어획에 많이 사용

하고 있는 자망을 대상으로 망지재료별로 망목

선택성을 추정하고 망지 재료별 망목선택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문치가자미를 지속적으로 이

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어구

이 시험에 사용된 자망은 단일섬유 (경심)를

사용한 것과 복합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2종류였

다. 시험에 사용한 망목크기는 5종 (86.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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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The optimum mesh size were estimated to be 103.2mm and 114.0mm in monofilament gill net and

multifilament gill net, respectively, on first maturity length 19.5cm of marbled 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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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137.7, 151.5mm)으로 망목크기에 관계없

이 자망의 높이, 뜸 및 침자의 수량, 뜸줄 및 발줄

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제작하였다. 시험자망의

망목크기별 망사재료별 제작 내용은 Table 1에

나타냈으며, 이때 성형률은 길이방향으로 약

31.3%가 되도록 하였다. 

시험자망의 부분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

다. 자망의 높이는 1.9m정도이며, 뜸과 뜸사이의

간격은 580mm, 침자와 침자사이의 간격은

500mm로 1폭에 부착되는 뜸과 침자의 수량은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뜸줄이 발줄보다 약

16%정도 길게 하여 전체적인 모양은 역 사다리

꼴 모양이 되게 하였다.

시험자망어구의 조업모식도는 Fig. 2에 나타

내었다. 시험자망의 폭간 연결은 발줄부만 연결

하고 뜸줄부는 연결하지 않았다. 

시험조업

시험 조업은 2007년에는 자망어선 경순호

(3.17톤), 2008－2009년에는 자망어선 은성호

(4.99톤)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조업해역

은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연안이며, 시험 조업시의 수심은 약 7－

14m였다. 시험 조업은 2007년 3월과 5월 사이에

4회, 2008년 4월과 5월 사이에 4회, 2009년 3월과

4월 사이에 4회,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시험조

업 1회에 사용한 어구 수는 어구 종류별로 2폭씩

을 사용하여 총 20폭 (망사재료 2종×망목크기

5종×2폭)이었다. 따라서 3년간 시험 조업에 사

용된 자망 종류별 사용 폭수는 24폭 (2폭×12회)

이며, 이를 합산한 전체 사용 폭수는 240폭 (2

폭×10종×12회)이었다.

침지일수는 최소 2일, 최대 8일이었으며, 보통

–283–

서해안 문치가자미 자망의 망지재료에 따른 망목선택성

Table 1. General specification of experimental gill net

Mesh size
(mm)

Mono-
filament

(Number)

Multi-
filament

(Ply)

Height
(Number
of mesh)

Number
of float

Number
of sinker

Number
of mesh
between

floats

Number of
mesh

between
sinkers

Length of
float line

(m)

Length of
sinker line

(m)

86.6

101.0

121.2

137.7

151.5

1.5

2

3

3

3

3

3

4

6

6

24

20

16

15

13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21

18

15

13

12

21

18

15

13

12

48.1

48.1

48.1

48.1

48.1

41.5

41.5

41.5

41.5

41.5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gill net (unit:

mm).

Fig. 2. Construction of experimental gill net (a) and

arrangement of fishing gear (b). The numbers in this (b)

indicate mesh sizes (unit: mm).

580

500

PP 51ply

Lead f14×30 (37.5g)

PP 51ply
PP f6

1.9m

Styrofoam

(20L)

PP f6 
4m

Anchor
4kg

1set (×10 panels)

PP f6
2 times of water depth

Plastic, T12×B17×L39

Mono.

86.6

Mono.

101

Mono.

121.2

Mono.

137.7

Mono.

151.5

Multi.

86.6

Multi.

101

Multi.

121.2

Multi.

137.7

Multi.

151.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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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4일이었다. 이때 시험자망의 배열방법은

망목크기 순으로 순차적으로 단일섬유 자망을

먼저 배열한 후 똑같은 방법으로 복합섬유 자망

을 배열하였으며, 이렇게 배열된 시험자망을 1

조로 하여 1회 시험에 2조의 시험자망을 사용하

였다. 

어획물의 측정은 조업현장에서 망사재료 및

망목크기별로 어획물을 분리하여 구분한 후, 귀

항하여 육상에서 문치가자미의 경우에는 전장

과 체고를 어체 측정판을 이용하여 0.1cm 단위

까지, 체중은 전자저울로 1g 단위까지 전량을 측

정하였으며, 기타 어종의 경우에도 기준 체장과

체중을 전량 측정하였다. 

망목선택성 곡선 추정

문치가자미 자망의 망목선택성 곡선을 추정

하기 위해서 망목선택성 곡선을 하나의 Master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Kitahara 방법 (Fujimori

et al., 1996; Cho et al., 2000; Kim and Lee, 2002;

Park et al., 2003)을 사용하여 분석 및 해석하였

다. 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자망의 망목선택성 추정은 망목크기가 mi인

자망에 체장이 lj인 어류가 어획될 확률과 망목

크기와 체장이 각각 k배 증가한 망목크기 kmi인

자망에 체장이 klj인 어류가 어획될 확률은 동일

하다는 Baranov의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S (mi, lj)〓S (kmi, klj) (1)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S (mi, lj)는 망

목크기 mi인 자망에 체장이 lj인 어류의 선택률

을 나타낸다. 

(1)식은 망목크기와 체장이라는 2개의 변수에

의해 표현되므로, Kitahara는 망목크기에 대한

체장의 비인 lj/mi의 함수로 표현하여 여러 종류

의 망목크기에 대한 선택성을 하나의 Master

curve로 대표할 수 있도록 (2)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S (mi, lj)〓S (kmi, klj)〓S (lj/mi) (2)

그리고 단위노력당 어획 개체수 Cij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ij〓S (lj/mi)·q·dj (3)

여기서 S (lj/mi)는 i번째 망목크기에 대한 j번째

체장 lj인 어류의 선택률, q는 어구의 어획효율,

dj는 체장계급 lj인 어류의 상대적 자원밀도를 나

타낸다. (3)식에서 q는 조업조건 즉, 어구의 구성

방법, 침지시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일반적

으로 시험 조업은 조업조건을 동일하게 하고 있

어서 망목크기에 관계없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

으므로 대개는 상수 (q〓1)로 보고 계산한다.

(3)식의 양변에 대수 (로그)를 취하면 (4)식과

같이 된다. 

ln Cij〓ln S (lj/mi)＋ln (q·dj) (4)

(4)식을 대수 선택률에 대해서 정리하면 (5)식

과 같이 된다.

ln S (lj/mi)〓ln Cij－ln(q·dj) (5)

Fujimori et al. (1996)은 Kitahara 방법에서 망목

선택성을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는

없으므로 적용할 망목 선택성 곡선 (maste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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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fishing area in the West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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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함수로 (6)식과같이다항식을적용하였다.

F (R)〓ln S (R)〓anRn＋an－1Rn－1＋an－2Rn－2

＋…＋a0 (6)

(6)식에서 n〓2이면 선택곡선은 좌우 대칭형

이 되고, n≥3이면 좌우 비대칭형이 된다. 자망

에 대한 기존의 연구보고인 Cho et al. (2000)과

Park et al. (2003)의 연구결과에서 2차식보다는 3

차식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3차식을 적용하였다. 

선택률의 최대값은 1이므로 선택성 곡선을 나

타내는 함수는 (6)식의 최대값 Fmax를 구한 것

을 적용하여 (7)식과 같이 나타냈으며, (7)식을

정리하여 선택성 곡선식을 나타내면 (8)식과 같

이 표현된다.

F (R)〓ln S (R)〓(anRn＋an－1Rn－1＋an－2Rn－2

＋…a0)－Fmax (7)

S (R)〓S (lj/mi)〓exp (anRn＋an－1Rn－1＋an－2Rn－2

＋…an＋a0－Fmax) (8)

여기서 (6)식의 최대값 Fmax는 미분법을, (8)식의

파라미터는 최소자승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2회 시험 조업에서 어획된 어획종은 26종이

었으며, 개체수는 987마리였다. 이중 문치가자

미의 어획 개체수는 728마리로 총 어획개체수의

73.8%를 차지하였다. 기타 혼획종은 26.2%로 삼

세기 52마리 (5.3%), 피뿔고둥 47마리 (4.8%), 홍

어 36마리 (3.6%), 꽃게 19마리 (1.9%) 등으로 나

타나 문치가자미 자망에서의 혼획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시험 조업 기간 중 어획된 문치가자미의 체급

별 어획개체수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문치가자

미의 전장범위는 15.8－48.2cm로 최빈값은

27cm였고, 체중범위는 50－1,732g이었다. 문치

가자미의 체급별 어획 개체수 분포를 보면, 전

장의 최빈값 27cm를 중심으로 그 이하의 체급

분포는 좁아 전체 어획마리수의 17.4%를 차지

하며, 그 이상의 체급분포는 넓어 전체 어획마

리수의 82.6%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상의 문치가자미 포획금지체장

인 15cm이하의 개체는 시험 조업에서 어획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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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total length and body weight (a), body height and body weight (b), total length and body

heigh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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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치가자미의 전장, 체고 및 체중에 따

른 상관관계식은 Fig. 5에 나타내었다. 문치가자

미는 전장과 체고에 따른 체중은 지수함수의 관

계를, 전장과 체고의 관계는 직선함수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단일섬유 자망

어획시험결과

단일섬유 자망을 사용한 시험에서 어획종은

19종이었으며, 개체수는 536마리였다. 이중 문

치가자미의 어획개체수는 424마리로 총 어획개

체수의 79.1%를 차지하였다 . 기타 혼획종은

20.9%로 삼세기 21마리 (3.9%), 피뿔고둥 21마

리 (3.9%), 넙치 12마리 (2.2%), 양태 10마리

(1.9%) 등이었다.

시험자망의 망목크기 5종에 대한 문치가자미

의 어획개체수를 Table 2와 Fig. 6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 망목크기별 문치가지미의 어획 개

체수는 86.6, 101, 121.2, 137.7, 151.5mm망목에

서 각각 130, 125, 67, 55, 47마리로 망목크기가

커질수록 어획 개체수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전장의 최빈값도 망목크기별로

각각 24, 30, 33, 39, 36cm로 망목크기가 커질수

록 최빈값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Fig.

6에서 보면 망목크기별 문치가자미의 전체적인

체급분포도 망목크기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망목크기

가 커질수록 소형개체의 어획은 적어지고 큰 개

체의 어획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 망목크

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소형개체의 어획을

감소시켜 어린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망목선택성곡선의추정

Table 2를 이용하여 (8)식의 파라미터를 구하

여 추정한 망목선택성 곡선식은 (9)식과 같으며,

이를 Master curve로 나타낸 것이 Fig. 7이다. 

s (R)〓s (TL/m)〓exp{(800.12R3－848.41R2

＋289.57R－29.06)－3.07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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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Marbled sole caught by five different mesh sizes of monofilament gill net

Number of catch by mesh size (mm)Total length
(cm)

Mid size
(cm)

Total

86.6 101.0 121.2 137.7 151.5 Total

130 125 67 55 47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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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tal length distribution of Marbled sole caught in

the monofilament gill net experiment by mesh size.

50

40

30

20

10

0

Total length (cm)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Mesh size (mm)

86.6

101

121.2

137.7

151.5

Monofilament

Gill net

C
at

ch
 n

u
m

b
er

01.김인옥외4_김인옥외4  10. 12. 3.  오후 2:12  페이지 286



Fig. 7의 Master curve에서 선택률이 1이 되는

최적의 전장/망목크기 (l/m)의 값은 0.288이고,

선택률이 0.5가 되는 값은 0.230과 0.378로 그 간

격은 0.148로 추정되었다. 선택률이 0.1, 0.2, 0.3,

0.4, 0.5를 나타내는 l/m의 값은 각각 0.189, 0.203,

0.213, 0.222, 0.230로 추정되었다.

복합섬유 자망

어획시험결과

복합섬유 자망을 사용한 시험에서 어획종은

20종이었으며, 개체수는 451마리였다. 이중 문

치가자미의 어획개체수는 304마리로 총 어획개

체수의 67.4%를 차지하였다 . 기타 혼획종은

32.6%로 삼세기 31마리 (6.9%), 홍어 30마리

(6.7%), 피뿔고둥 26마리 (5.8%) 등이었다. 

시험자망의 망목크기 5종에 대한 문치가자미

의 어획개체수를 Table 3과 Fig. 8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망목크기별 문치가지미의 어획 개

체수는 86.6, 101, 121.2, 137.7, 151.5mm망목에

서 각각 101, 91, 56, 32, 24마리로 단일섬유 자망

에서와 같이 망목크기가 커질수록 어획 개체수

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장의

최빈값도 망목크기별로 각각 27, 27, 33, 36,

39cm로 망목크기가 커질수록 최빈값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Fig. 8에서 보면 망목크

기별 문치가자미의 전체적인 체급분포도 망목

크기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단일섬유 자망보다는 명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망목

크기가 커질수록 소형개체의 어획은 적어지고

큰 개체의 어획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망목크

기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소형개체의 어획을

감소시켜 어린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단일섬유 자망보다는 그 효과는 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망목선택성곡선의추정

Table 3을 이용하여 (8)식의 파라미터를 구하

여 추정한 망목선택성 곡선식은 (10)식과 같으

며, 이를 Master curve로 나타낸 것이 Fig. 9이다. 

s (R)〓s (TL/m)〓exp{(320.70R3－376.84R2

＋140.76R－13.80)－3.175} (10) 

Fig. 9의 Master curve에서 선택률이 1이 되는

최적의 전장/망목크기(l/m)의 값은 0.307이고, 선

택률이 0.5가 되는 값은 0.227과 0.443로 그 간격

은 0.216로 추정되었다. 선택률이 0.1, 0.2, 0.3,

0.4, 0.5를 나타내는 l/m의 값은 각각 0.171, 0.191,

0.205, 0.216, 0.227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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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aster curve of mesh selectivity of monofilament

gill net for Marbled sole by Kitahara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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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tal length distribution of Marbled sole caught in

the multifilament gill net experiment by mes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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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섬유와 복합섬유 자망의 망목선택성 비교

망목선택성비교

문치가자미에 대한 단일섬유 자망과 복합섬

유 자망의 master curve를 비교한 것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선택률이 1이 되는 전장/망목크기

(l/m)의 값은 복합섬유 자망이 단일섬유 자망보

다 약 0.019정도 크게 나타나 같은 망목크기를

사용했을 경우 복합섬유 자망이 단일섬유 자망

보다 어획체장이 다소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

다. 즉, 어업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121.2mm

망목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문치가자미가 100%

어획되는 체장은 단일섬유자망에서는 34.9cm,

복합섬유자망에서는 37.2cm로 추정되었다. 그

리고 선택률이 0.5가 되는 선택구간은 단일섬유

자망에서 0.148, 복합섬유 자망에서 0.216으로

복합섬유 자망이 단일섬유 자망보다 약 1.5배 넓

어, 복합섬유 자망이 단일섬유 자망에 비해 선택

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치가자미의

개체 크기에 따른 두 재료간의 망목선택성을 선

택률이 1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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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number of Marbled sole caught by five different mesh sizes of multifilament gill net

Number of catch by mesh size (mm)Total length
(cm)

Mid size
(cm)

Total

86.6 101.0 121.2 137.7 151.5 Total

101 91 56 32 24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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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ster curve of mesh selectivity of multifilament

gill net for Marbled sole by Kitahara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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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master curve of mesh selectivity

of the monofilament gill net and multifilament gill net for

Marbled sole by Kitahara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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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작은 문치가자미의 경우에는 단일

섬유 자망의 선택곡선 모양이 복합섬유 자망보

다 수직으로 서 있어 선택범위가 상대적으로 좁

아 선택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문치

가자미의 경우에는 단일섬유 자망의 선택곡선

모양이 복합섬유 자망보다 우측으로 치우침이

적어 선택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두 재료간의

선택곡선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일섬

유 자망의 선택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의 결과로부터 문치가자미 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일섬유자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망지재료

에 따라 어획성능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보다 과학적인 자원관리

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적정망목의추정

문치가자미의 포획금지체장과 최소성숙체장

을 사용하여 적정망목을 추정하였다. 수산자원

관리법시행령상 문치가자미의 포획금지체장은

15cm이하이며, Kang et al. (1985)의 연구에 의하

면 문치가자미의 최소성숙체장은 19.5cm이다.

이번 시험조사기간중에 포획된 문치가자미의

최소전장은 15.8cm로 포획금지체장인 15cm이

하의 문치가자미는 어획되지 않았다. 

망지재료별로 포획금지체장인 15cm의 문치

가자미를 10%만 어획할 수 있는 자망의 적정망

목크기는 단일섬유자망에서는 Fig. 7에서

79.4mm이며, 복합섬유자망에서는 Fig. 9에서

87.7mm로, 현재 어업인이 문치가자미 어획에

사용하고 있는 자망의 망목크기인 121.2mm 및

101mm보다 작게 추정되었다. 

문치가자미의 최소성숙체장인 19.5cm (Kang

et al., 1985)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률 0.1, 0.2,

0.3, 0.4, 0.5되는 적정망목크기는 단일섬유자망

에서는 103.2, 96.1, 91.5, 87.8, 84.8mm로 추정되

었으며, 복합섬유자망에서는 114.0, 102.1, 95.1,

90.3, 85.9mm로 추정되어 단일섬유자망이 복합

섬유자망보다 적정망목크기가 다소 작게 추정

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재 어업인이 문치가자

미 어획에 사용하고 있는 자망의 망목크기는 수

년의 경험에 의해서 수렴된 망목크기라 할 수 있

고, 이번 시험조업기간중에 망목크기 86.6mm이

상의 자망으로도 체장 15cm이하의 문치가자미

는 어획되지 않았고, 문치가자미의 최소성숙체

장은 19.5cm로 연구된 바가 있으므로 (Kang et

al., 1985), 문치가자미의 포획금지체장 기준치

는 15cm이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적정망목크기의 추정에 있어서도 선

택률을 50%로 하여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문치가자미 자망에 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망목크기보다 매우 작게 추정되

어 문치가자미 자망에서는 선택률 10%를 적정

망목 추정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치가자미 자망의 적정망목

크기는 선택률 10%를 기준으로 최소성숙체장

19.5cm에 대해 단일섬유자망에서는 103.2mm,

복합섬유자망에서는 114.0mm로 추정되었다. 

결    론
문치가자미 자망의 망지 재료별 선택성을 구

명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 연안에

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망지 재료별로 망목

크기를 5종 (86.6, 101.0, 121.2, 137.7, 151.5mm)

사용하여 총12회 시험 조업을 수행하였다. 망목

선택성 곡선 추정은 Kitahara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 조업

기간 중 어획된 어획종 및 개체수는 26종, 987마

리였으며, 이중 문치가자미의 어획 개체수는

728마리로 총 어획개체수의 73.8%를 차지하였

다. 단일섬유 자망과 복합섬유 자망에서의 총 어

획종 및 개체수는 각각 19종과 20종, 536마리와

451마리로 이중 문치가자미의 어획 개체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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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24마리와 304마리로 총 어획개체수의

79.1%와 67.4%를 차지하였다. 망목선택성 추정

곡선에서 선택률이 1이 되는 l/m의 값은 단일섬

유 자망에서 0.288, 복합섬유 자망에서 0.307로

추정되었으며, 선택률이 0.1, 0.2, 0.3, 0.4, 0.5되

는 l/m의 값은 단일섬유 자망에서는 각각 0.189,

0.203, 0.213, 0.222, 0.230, 복합섬유 자망에서는

각각 0.171, 0.191, 0.205, 0.216, 0.227로 추정되었

다. 그리고 선택률이 0.5되는 선택구간은 단일섬

유 자망에서 0.148, 복합섬유 자망에서 0.216으

로 추정되어 복합섬유 자망이 단일섬유 자망보

다 약 1.5배 넓어 단일섬유 자망보다 선택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치가자미 자망의

적정망목크기 추정은 선택률 적용에 있어 0.5보

다 0.1이 현재의 상황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선택률 0.1을 적용하여 문치가자미의 최소성숙

체장 19.5cm에 대한 적정망목크기는 단일섬유

자망에서는 103.2mm, 복합섬유자망에서는

114.0mm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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