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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망을 이용한 금오열도 주변해역 전갱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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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ruitment characteristics of jack mackerel,

Trachurus japonicus, in the waters around the Geumo

Islands by using both sides fyke 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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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mposition of fishes and the recruitment properties of jack mackerel, Trachurus japonicus, in the

waters around the Geumo Islands in the mid-South Sea were investigated by using both sides fyke nets every

month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0. During study period, a total of 30,503 fishes (1,380.4 kg)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into 2 classes, 16 orders, 61 families and 121 species. The dominant species was

jack mackerel occupying 80.5% of total individuals and 44.4% of total biomass. The fork length range of

jack mackerel was 5.5－26.8 cm and individuals about 6 cm was appeared only in the middle and southern

area of the Geumo Islands in May. The new recruitment of jack mackerel appeared from May in the waters

around the Geumo Islands is probably caused by the warm water intrusion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ification due to the extinction of seasonal coastal cold waters by the increase of solar radiation heat.

Furthermore, the jack mackerels less than 6 cm recruiting in the mid-South Sea in spring were considered as

mixed ones by individuals spawned in the East China Sea and in the waters around the Jeju Island

considering the collected time, migration period and spawning tim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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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안이각망은 승망어업의 일종으로 승망은

길그물과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그물은

다시 헛통과 자루그물로 구성되어 있고, 자루그

물의 수가 2개 부설되어 있어 이각망이라 한다.

정치망에 비하여 소규모이고 대상 어종은 전갱

이, 숭어, 전어, 넙치, 가자미, 갑오징어, 돔, 농어

등이다 (NFRDI, 2010). 금오열도에서 이각망은

각 섬별로 연안 가까이에 설치되어있으며, 거의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연안에 가입

되는 모든 어종이 대상이 된다. 

여수주변해역에서 이각망을 이용한 연구결과

를 보면, 여수 돌산연안과 금오도 연안어류의 종

조성 및 양적변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Jeong et al., 2005; Hwang et al., 2008), 유사한 정

치성어구인 연안 정치망을 이용한 여수연안의

어류의 종조성과 계절변동에 관한 연구가 있다

(Kim et al., 2003). 이 외에도 자루그물의 수가 하

나 더 부설되어 있는 삼각망을 이용한 가덕도 주

변해역의 어류의 종조성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Huh and An, 2002). 금오열도 주변해역의 어획

조사결과를 보면, 감성돔, 전어, 열동가리돔, 점

농어, 보구치 등이 우점하였으며 (Hwang et al.,

2008), 금오열도와 인접한 해역인 돌산도에서도

거의 유사한 어종이 우점하였다 (Jeong et al.,

2005). 이처럼 연구해역에 출현하는 어류의 군

집구조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우점종의 서

식, 분포, 가입 등과 같은 생태학적 연구에 대한

보고는 많지가 않다. 

남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금오열도는 여수시

남부해역의 개도, 월호도, 화태도, 금오도, 안도,

연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남북방향으로 나열되

어 형성되어 있으며, 동서방향과 남쪽으로 개방

되어 그 주변해역은 외해역의 해류영향을 직접

적으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동계에 형성되어 춘계

까지 지속되는 계절적 연안냉수의 영향 또한 강

하게 받아 계절적 해양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는 대표적인 해역이다. 따라서 금오열도는 부어

류의 계절적 연안가입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다. 

동중국해에 산란장을 가지는 전갱이의 회유

에는 쿠로시오와 대마난류라는 두 개의 해류시

스템의 영향을 받게 된다 (Sassa et al., 2006). 서

안경계해류인 쿠로시오는 대만의 동쪽을 따라

동중국해에 유입된 후, 대륙사면을 따라 북상하

며 큐슈 서쪽에서 지류가 발생되는데, 이것이 우

리나라로 유입되는 대마난류를 형성하고, 대부

분의 주류는 남동쪽으로 꺾여 일본 남부 태평양

으로 들어가게 된다 (Ichikawa and Beardsley,

2002; Lie and Cho, 2002). 동중국해 대륙사면에

형성되는 쿠로시오의 전선역에 산란되는 전갱

이 난자치어는 쿠로시오를 따라 북상하다가 큐

슈서안에서 대마난류를 따라 북상하여 제주주

변해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며 (Kim et al., 2007a;

Sassa et al., 2009), 주로 제주 동부를 통해 북상하

는 대마난류에 의해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가입

되는 전갱이는 남해 서부해역에 비해 동부해역

의 연안에 가입되는 양이 많게 된다. 그러므로

남해의 중앙에 위치한 여수주변해역에서의 전

갱이의 연안가입에 대한 연구는 남해의 동·서

간 전갱이의 연안가입특성을 설명하는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금오열도 주변해역에서 이러한 각

망에 의해 어획되는 어류에 있어서 종조성의 계

절적 특성을 파악하여 연안어장에 가입되는 어

종의 시공간적 변화 및 우점종의 정량적 조사를

통해, 남해 중부연안에 가입되는 부어류의 대표

어종인 전갱이의 연안가입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금오열도 연안해역에 가입되는 어류를 채집

하기 위해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금오열도

북부해역인 개도, 중부의 금오도, 남부의 안도와

연도의 연안 역 총 5개 정점을 설정하여 현재 어

업에 이용되는 연안이각망을 이용하여 매월 1회

씩 조사하였다 (Fig. 1). 조사기간 중 1월의 어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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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가 없으나 전갱이의 산란이 가장 빨리

시작되는 동중국해 남부가 1월 하순이므로

(Sassa et al., 2006), 우리나라 남해안에 전갱이

유입이 시작되는 시기는 빨라도 2월 하순이 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전갱이의 연

안가입특성연구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

획시험은 매달 조금 전후의 하루를 선택하여 24

시간 지난 익일 오전 10시경에 양망하였다. 

이각망에 의해 채집된 어류 중 어획량이 많은

종은 일부를 추출하여 체장 및 체중을 계측한 후

전체량으로 환산하였으며, 어획량이 적거나 소

형개체의 경우는 전 개체를 채집하여 실험실로

운반한 후 종별 개체를 측정하였다. 운반된 어획

종은 Chyung (1977), Masuda et al. (1984), Nakabo

(1993) 및 Kim et al. (1994)에 따랐다. 전갱이의

체장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랑이체장 (Fork

length, FL)을 1mm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중량

을 0.1g 단위로 측정하였다. 

군집구조 분석을 위해 종 다양도 (Shannon and

Wiener, 1963), 우점도 (McNaughton, 1967) 및 균

등도 (Pielou, 1966)지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종 다양도 지수：H′〓－∑Pi×ln (Pi), 

Pi：i번째 종의 점유율

우점도 지수：D〓(Y1＋Y2) / N

Y1：첫 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Y2：두 번째 우점종의 개체수

균등도 지수：E〓H′/ ln (S)

S：출현 종수

연안에 가입하는 전갱이에 대한 외해역 분포

하는 개체군과의 관계를 이해하기위해 국립수

산과학원에서 2010년 춘계와 추계 2회 조사한

남해 근해어업자원조사의 어획자료를 이용하여

해구별 어획체장분포를 분석하여 연안에 가입

되는 전갱이의 체장조성특성과 비교하였다.

또한, 금오열도 주변해역의 계절별 수온환경

의 계절변화특성을 파악하기위해 한국해양자료

센타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

의 연안 양식어장의 어장환경정보 자동시스템

인 실시간 어장정보의 수온자료를 이용하였다

(Table 1).

결    과
어류의 종조성

각망에 의해 어획된 어류는 총 2강 16목 61과

121종으로 나타났다 (Table 2). 농어목 (Percifor-

mes) 어류가 32과 62종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

으며, 다음으로 쏨뱅이목 (Scorpaeniformes)이 8

과 21종, 가자미목 (Pleuronectiformes)이 4과 11

–358–

김희용·최문성·서영일·이선길·차형기

Table 1. Station information of real-time coastal information system by the KODC

Station  name Station ID Longitude Latitude Duration
Surface layer

temp.
Mid layer

temp.
Bottom layer

temp.

Yeosu

Yeosu Jabong

bys99

yj087

127.8065

127.6874

34.4943

34.5870 

2010.1.1－12.31

2010.1.1－12.31

O

O

X

X

O

X

Fig. 1. Map showing the survey stations of both sides fyke

nets and real-time coastal information system by the

KODC in the water around the Geumo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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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복어목 (Tetraodontiformes)이 3과 9종의 순이

었다. 이들 4개목의 어류가 총 106종으로 조사기

간 동안 출현한 전체 종수의 약 85%를 차지하였

다. 그 외 뱀장어목 (Anguiliformes)과 아귀목

(Lophiiformes)이 각각 2과 2종 , 매가오리목

(Myliobatiformes)과 홍메치목 (Aulopiformes)이

각각 1과 2종, 청어목 (Clupeiformes)이 1과 3종

이었고, 그 외는 모두 1과 1종이었다. 

어류의 종별 개체수 및 어획중량을 보면

(Table 3), 조사기간 동안 어획된 어류는 총 121

종이었고 전체 어획개체수와 어획중량은 각각

30,503개체와 1,380.4kg으로 나타났다. 개체수면

에서 우점을 보이는 어종은 전갱이 (Trachurus

japonicus)가 24,563개체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

는데, 이는 전체 출현 개체수의 약 80.5%를 차지

하였고 , 다음으로 감성돔 (Acanthopagrus

schlegelii)이 595개체(2.0%),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537 (1.8%), 전어 (Konosirus punctatus)

470개체 (1.5%), 볼락 (Sebastes inermis) 448개체

(1.5%), 숭어(Mugil cephalus) 336개체 (1.1%), 점

농어 (Lateolabrax maculatus) 318개체 (1.0%) 등

의 순으로, 1% 이상의 개체 출현비를 나타냈다. 

어획중량에서는 350.0kg (25.3%)이 어획된 전

갱이가 개체수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숭어 288.5kg (12.91%), 농어 122.1kg

(8.8%), 점농어 57.8kg (4.2%), 감성돔 49.6kg

(3.6%) 등의 순이었다. 

월별 군집군조

월별 우점종을 보면, 6－10월, 12월에는 전갱

이의 어획개체수가 가장 높았으며, 2월에는 감

성돔 , 3월에 숭어 , 11월에는 벵에돔 (Girella

punctata)의 어획개체수가 가장 높았다. 어획중

량은 6월, 8－11월, 12월에는 전갱이가 가장 높

았으며, 2－3월, 5월, 7월에는 숭어, 4월에 농어,

11월에는 벵에돔이 어획중량이 가장 높았다

(Table 3). 

어획량 및 어획개체수의 월별 변동을 보면

(Fig. 2), 6월의 어획량 및 어획개체수가 가장 높

았다. 이는 이 시기에 어획개체수와 어획중량에

서 가장 우점하였던 전갱이의 어획이 가장 많았

기 때문이다 (Table 3). 6월 이 외의 시기에는 동

계와 춘계가 하계보다는 높은 어획량을 보였다.

조사해역의 군집구조의 생물학적 특성을 나

타내는 출현종수, 종다양도 지수, 균등도, 우점

도 지수는 Fig. 3과 같았다. 조사기간 동안 각망

에 의해 어획된 어류의 월별 출현종수는 2월에

26종이 출현하여 조사기간 중 가장 적은 출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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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orders, families and species of fishes

collected by both sides fyke net fishery in the waters

around the Geumo Islands from February to December

2010 

Class Orders Families Species

Chondrichthyes
Myliobatiformes

Rajiformes

1

1

2

1

Osteichthyes

Pleuronectiformes

Beryciformes

Perciformes

Zeiformes

Gadiformes

Anguiliformes

Tetraodontiformes

Myctophiformes

Mugiliformes

Scorpaeniformes

Lophiiformes

Ophidiiformes

Clupeiformes

Aulopiformes

4

1

32

1

1

2

3

1

1

8

2

1

1

1

11

1

62

1

1

2

9

1

2

21

2

1

3

2

Total 16 61 121

Fig. 2. Monthly change in number of individuals and

catch amounts collected by both sides fyke net fisheries in

the waters around the Geumo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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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보였고, 7월에 55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은

출현종수를 나타냈으며, 8월부터는 41－49종의

범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계절별 종다양도 지수는 봄, 가을, 겨울에 비

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6－8월의 여름에는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여름에는 우점도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조사기간 동안 어

획된 어류의 우점종을 살펴보면, 6월부터 10월

까지 대부분의 계절에 전갱이가 우점종으로 나

타나고 있어, 여수주변 연안어장으로의 전갱이

의 가입량이 여름철의 종다양도를 낮아지게 하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양도 지수의 영향을 받

는 균등도 지수도 전갱이의 우점성이 약해진 계

절에 높게 나타났다. 

남·북간 해역별 어획특성

남북방향의 금오열도를 개도, 금오도, 안도와

연도 등, 세 개의 해역으로 나누어 어획결과를

비교하였다 (Table 4). 금오열도 북부해역을 대

표하는 개도정점에서 어획된 어류는, 전갱이가

전체 개체수의 80.7%, 전체 어획중량의 28.2%를

차지해 가장 우점하였으며, 다음으로 숭어, 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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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tches of dominant species by ocean area of the Geumo Islands

Items
Survey area

Northern area Middle area Southern area

Num. of Inds. 23,433 8,920 3,984

Total catches (kg) 822.1 793.1 338.7

Num. of species 104 115 91

Dominant

species

Inds. 

(%)

T. japonicus (전갱이, 81) 

C. myriaster (붕장어, 3)

A. schlegelii (감성돔, 2), 

S. inermis (볼락, 1) 

K. punctatus (전어, 1)

L. japonicus (농어, 1)

T. japonicus (52)

S. inermis (9) 

D. temmincki (망상어, 4)

L. japonicus (3)

K. punctatus (3)

T. japonicus (27)

S. inermis (16) 

A. semilineatus (줄도화돔, 5) 

H. poecilopterus (용치놀래기, 4) 

S. marmoratus (쏨뱅이, 4)

Catch

(%)

T. japonicus (28) 

M. cephalus (숭어, 13) 

C. myriaster (6), L. japonicus (6) 

A. schlegelii (4) 

L maculatus (점농어, 4) 

S. schlegelii (조피볼락, 3)

S. inermis (3)

M. cephalus (23) 

T. japonicus (10) 

L. japonicus (9)

S. inermis (8) 

D. temmincki (3) 

H. otakii (쥐노래미, 3)

S. inermis (14) 

T. japonicus (14) 

P. olivaceus (넙치, 7) 

L. litulon (황아귀, 4)

P. major (참돔, 4) 

L. japonicus (3) 

T. modestus (말쥐치, 3)

Fig. 3. Monthly change in the number of species, diversity

index, evenness and dominance of fishes collected by both

sides fyke net fisheries in the water around the Geumo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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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농어, 감성돔, 점농어, 조피볼락, 볼락이 3%

이상의 어획중량을 보였다. 

중부해역을 대표하는 금오도에서는 숭어가

전체 개체수의 2.3%였지만, 전체 어획중량의

22.7%로 가장 우점하였으며, 전갱이가 개체수

51.8%, 어획중량 9.6%로 다음을 차지하였고, 농

어, 볼락, 망상어, 쥐노래미 등이 어획중량 3%

이상을 나타냈다. 

남부해역에서는 볼락이 전체 개체수 15.7%,

전체 어획중량의 14.1%를 차지하여 가장 우점

하였으며, 전갱이가 개체수 27.0%, 어획중량

14.0%로 다음을 차지하였고, 넙치, 황아귀, 참

돔, 농어, 말쥐치 등이 어획중량 3% 이상을 나타

냈다. 

금오열도 주변해역 전갱이의 체장조성변화

조사기간 동안 개체수나 어획중량에서 가장

우점하였으며, 전 기간 동안 출현하였던 종은 전

갱이였다. 전갱이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대

표적인 회유성어종의 일종으로 금오열도 주변

해역에서 출현개체들의 체장범위가 5.5－

26.8cm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Fig. 4). 특히, 중부

와 남부해역에서는 6cm 전후의 소형개체들이

많이 출현했지만 북부해역에서는 중남부해역에

비해 소형개체의 출현이 적었다. 월별체장조성

변화를 보면, 4월까지는 어획개체가 거의 없었

지만 15－18cm의 범위의 체장을 가진 개체들이

소량 어획되었으며, 5월에 평균체장이 6.7cm로

신규가입군이 나타났고, 11월까지 중심 체장모

드가 16cm로 증가해가는 경향이 뚜렷하여 연안

에 가입된 전갱이 가입개체군의 성장을 보여주

고 있다 (Fig. 5). 

남해 외해역의 전갱이 어획분포

남해 중부해역 연안해역에서 전갱이의 가입

특성에 대한 근해역의 전갱이 계군과의 관계를

추정하기위해 2010년 3월과 9월에 트롤에 의해

채집된 전갱이의 해구별 체장조성과 비교하였

다 (Fig. 6). 3월의 채집결과를 보면, 제주 북부해

역과 제주와 부산사이의 해역에서만 전갱이가

출현하였으며, 남해 서부해역, 중부해역에서는

채집되지 않았다. 여수 주변해역에서도 전갱이

의 출현은 보이지 않았다. 통영남부 외해역에서

는 3－6cm와 14－17cm 두 개의 체장모드가 출

현하였지만, 전갱이가 채집된 다른 정점에서는

11cm 이하의 개체들은 출현하지 않았다. 

9월에는 거의 모든 조사정점에서 전갱이가

어획되었으며, 3월에 개체출현이 높았던 해역

뿐 아니라 제주해협에 속하는 남해 서부해역에

서도 남해 동부해역과 유사한 개체의 출현이 나

타나, 남해 동부해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전갱이

의 분포역이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3월에 가장 작은 개체가 출현하였던 통

영 남부근해에서 10－15cm와 20－23cm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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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ze-frequency distribution of fork length of

Trachurus japonicus in the northern (upper panel),

middle (middle panel) and southern area (lower panel) of

the Geumo Is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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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모드가 출현하

였으며, 이 보다 동쪽

의 해역에서 가랑이체장 9cm의 개체가 채집되

었다. 

금오열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특성

금오열도 연안으로 가입되는 전갱이에 대한

해양환경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안도와 개도

에 국립수산과학원이 설치하여 운용중인 실시

간어장관측시스템에 의한 수심 5m 와 25m의 수

온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남부 안도와 북부 개

도의 표층수온의 계절변화를 수평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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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nthly change of size-frequency distribution of fork length of T. japon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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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면, 북부의 표층수온보다 남부의 표층수온

이 4월까지 높게 나타나다가 5월부터 거의 유사

한 값을 보였다. 다음으로, 남부의 표층과 저층

수온의 수직적 계절변화를 비교하면, 4월까지는

두 층간의 수온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5월

에 들어서면서 두 층간의 수온차가 커졌으며, 관

측이 수행된 8월 상순까지 수온차가 더 크게 나

타났다 (Fig. 7). 

고    찰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연안이각망에 의한 어획

은 금오열도 주변해역에서 회유성 부어류의 계

절에 따른 우점성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각망과

같은 정치성 어구에 의해 주로 어획되는 주요 어

종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을 가졌으며 (Lee

and Seok, 1984), 어류의 이동경로를 잘 파악하여

설치하면 유영능력이 뛰어나고 떼를 지어 이동

하는 부어류의 채집에 효과적이라 할 수가 있다

(Huh and An, 2002). 그러므로 연안어장에 가입

되는 전갱이와 같은 회유성 부어류의 어획특성

에 대한 조사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다. 

금오열도 북부, 중부, 남부해역의 어획중량을

기준으로 볼 때, 각각 전갱이, 숭어, 볼락이 우점

종으로 나타났다. 숭어의 경우, 북부해역에서도

두 번째로 우점한 종이었지만, 개체수면에서는

북부해역에서 134개체 (0.6%)로 상당히 낮은 어

획미수를 보여, 높은 개체중량에 의한 우점성이

보일 뿐, 전체 어획종 중에서 우점하였다고 판단

하기가 어렵다. 볼락의 경우에도 북부와 중부해

역에서 개체수와 어획중량에서 상당히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어종이지만, 거의 연중 어획되는

연안 정착성어종으로 금오열도 주변해역에서

어획의 계절특성이 매우 약한 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오열도 주변해역에서 가장 우

점한 종으로는 전갱이랑 할 수가 있다. 

조사기간 동안 가장 우점하였던 전갱이는 금

오열도 주변해역 어류군집의 종다양도와 균등

도 등의 생물학적 특성을 지배하는 중요한 생물

학적 변수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갱이의 연안

가입특성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남해 동부에 비

해 시기적으로 늦은 5월부터 어장가입이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남해 중부에 속하는 금오열도의

외해역은 제주해협을 빠져나온 난류의 영향과

제주 동부를 거쳐서 북동쪽으로 북상하는 대마

난류의 영향을 모두 받아 회유성어종의 중요한

–365–

각망을 이용한 금오열도 주변해역 전갱이의 연안가입특성 연구

Fig. 6. Size-frequency distribution of fork length of T.

japonicus collected by trawl surveys offshore of the South

Sea in March (upper panel) and September (lower panel)

2010.

Fig. 7. Dai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t 5m (solid

lines) and 25m depth (dotted line) observed by the real-

time coastal information system of the KODC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areas of the Geumo Islands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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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육장으로 이용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실

제로 남해 중부해역은 연안냉수가 봄철까지 남

아있고 남해 동부해역과 같이 난류의 영향을 직

접적으로 받는 시기가 늦어져 태양복사가 강해

지는 5월이 되어서야 주변 난류세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금오열도 주변해역의 수온에 의한 해양조건

을 보면, 3월까지 남부 안도와 북부 개도의 표층

수온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다가 태양복사열이

강해지는 4월 들어 금오열도 남북간의 수온차가

줄어들다가 5월에는 거의 같아지는 것은 결국

위도상의 태양 복사열과 남쪽에서의 난류의 영

향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남부해역의 표층과 저층간의 수온차가 발생하

면서 수층간의 성층화가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성층화가 발달하기전인 5월 이전까지는 표층과

저층의 수온차가 거의 없이 전 수층의 혼합이 강

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안역의 혼합층 형성

은 외해의 난류세력이 연안에 유입되는 것을 방

해하게 된다. 그렇지만, 5월부터 수층 내 성층화

가 진행되면서 8월까지 성층화는 점점 발달하게

되어 외해 난류의 유입을 방해하던 환경조건이

사라지게 되어 난류의 금오열도 주변해역으로

의 유입이 가능하게 된다. Kim et al. (2007b)은

태평양에 인접한 채널형 연안역에서 동계의 혼

합층이 성층화되면서 외해의 난류가 유입되어

전갱이가 연안역에 가입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보고하였다. 금오열도 남부해역

에서도 5월부터 성층화가 시작되어 난류세력의

유입을 유도하면서 외해역의 전갱이가 금오열

도 연안어장에 가입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했

다고 볼 수가 있다. 금오열도 연안어장으로의 전

갱이의 신규가입군이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해양학적 환경특성에 따라 대마난류

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남해 동부와는 회유

성어류의 가입시기에 차이가 나게 된다. 

전갱이의 주 산란장은 대만 북동해역으로 1월

하순에서 2월 사이에 주로 산란되며 이러한 산

란장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북쪽으로 북상하면

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있

다 (Sassa et al., 2006; Kim et al., 2007a; Sassa et

al., 2009). 우리나라의 남해 연안어장에 가입되

는 전갱이 신규가입군은 이러한 동중국해 산란

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Cha et al.

(2009)에 의하면 제주 주변해역에서 어획된 전

갱이의 산란기는 3－7월로 제주 주변해역에서

산란된 개체들의 연안가입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Ochiai et al. (1982)은 사육실험을

통해 부화 후 46－60일 째에 전장이 55mm 미만

까지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 부화까지 약 40시

간이 소요된다면 (Ochiai et al., 1982), 남해 중부

연안에 출현한 가랑이체장이 60mm의 최소형개

체는 3월 초·중순에 산란된 개체로 추정할 수

가 있으며 그 보다 큰 개체들은 3월 이전에 산란

된 개체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남해 중부연안에

5월부터 가입되는 전갱이는 3월 이전에 산란이

이루어지는 동중국해 남부와 중부해역과 춘계

에 산란이 이루어지는 제주 주변해역에서 산란

된 개체들이 주 회유경로를 통해서 섞여서 가입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결    론
남해 중부에 위치해 있는 금오열도 주변해역

에서 연안이각망을 이용하여 어류를 채집한 결

과, 총 2강 16목 61과 125종이 출현하였으며, 출현

종 중에서 가장 우점한 어종인 전갱이 (Trachurus

japonicus)는 전체 어획개체수의 80.5%, 전체 어획

중량의 44.4%를 차지하였다. 금오열도 연안해역

에 출현한 전갱이의 체장범위는 5.5－26.8cm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금오열도 중부와 남부해

역에서 60mm 이하의 소형개체들이 많이 어획

되었다. 금오열도 주변해역에 5월부터 출현하는

전갱이 신규가입군은 연직성층의 발달에 따른

난류수의 유입에 의한 것이며, 연직성층의 발달

은 춘계 태양복사열의 증가에 따른 계절적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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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수의 소멸에 의한 것이다. 또한, 전갱이의 채

집시기, 회유기간 그리고 산란시기를 고려할 때,

춘계 남해 중부연안에 가입되는 60mm 이하의

전갱이는 동중국해와 제주주변해역에서 산란된

개체들이 섞여서 가입된다고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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