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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ual and monthly fluctuation in the species composition and the catch abundance of dominant species

were analyzed using the daily sales slip catch data by a set net in the offshore waters off Dolsan Island in

Yeosu from March 2004 to December 2011. Mean catch from 2004 to 2011 is 372M/T and the maximum

and the minimum catch are 526 M/T in 2005 and 27 2M/T in 2009, respectively. The dominant species were

Engraulis japonicus mainly in spring and Scomberomorous niphonius in Autumn and therefore the set net

catch that is dominated by S. niphonius’s catch was much higher in autumn than in spring. Through

comparative analyses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 to the annual catch fluctuation, it is revealed that the

water temperature variation affected the recruitment property of S. niphonius to the fishing ground but the

effect of typhoon on the catch fluctuation was not distinct. Furthermore, the big blooming event of jellyfish,

particularly Nemopilema nomurai, that occurred in 2009 showed a tendency of faster appearance and later

extinction until December. The occurring characteristic of N. nomurai became a direct cause that brought

about the lowest total catch in 2009 since the dominant species catch of the set net fishery was concentrated

mostly in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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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수반도 주변해역은 전형적인 리아스식해안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만의 북쪽에는 섬진강으

로부터 영양염류가 풍부한 하천수가 유입되고,

외해로부터는 고온, 고염분의 외양수가 계절적

으로 유입되어 연안수와 혼합됨으로서 회유성

어종들의 유입이 많은 해역이다 (Shin, 2001). 이

로 인해 연안 정착성 어종과 근해 회유성 어종이

함께 서식하며, 오래전부터 다양한 생물들의 산

란 및 서식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정치망어업은 연안으로 내유한 어군을 대상

으로 하는 소극적 어법으로써 어획물의 필요에

따라 활어, 선어 및 가공의 상태로 판매하고 있

어, 어획물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의

운영체계를 갖는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평가

되고 있다 (Kim et al., 2002). 또한, 어업특성상,

채집효율이 높고 규모가 커, 연안으로 가입되는

회유성 어류뿐 만 아니라 정착성 어류까지 포함

한 어류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Go

and Shin, 1988; Cha et al., 2001, 2004; Kim et al.,

2003). 정치망어업에서 어획되는 어종의 특징은

이동성이 강하고, 군집을 이루어 다니는 회유성

어종들이 많이 어획되기 때문에 계절적 어획량

변동특성이 뚜렷하여 계절별 채집자료의 변이

가 크므로 일일어획량 자료를 이용하여 그 해역

의 출현종과 군집구조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

(Hwang et al., 2006).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에 의

한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표층에서 이동하는 수

산자원들의 서식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Cha, 2009), 연안으로 가입되는 어류의 종조성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여수 돌산

연안에 위치한 정치망 어장에서 어획되는 어류

의 어획량을 통해 어획량 변동특성을 파악하고

수온과 기타 해양환경요인으로 인한 어획량의

변동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해중부 연안역

에 가입되는 부어류 중 우점종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량적 조사를 통해 어획량변동에 대

한 원인 및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해역 정치망 어장의 어획량을 기간별로

조사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망

어기인 3월부터 12월까지의 일일매매기록장 자

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인 정치망 어장은 돌

산읍 임포리에서 남동으로 약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장의 평균수심은 약 25m 이

다 (Fig. 1). 이곳에 위치한 정치망 어장 2통의 일

일 어획자료를 통하여 어류의 종조성과 양적변

동을 파악하였으며, 그 중 주요 우점종을 확인하

여, 총 어획량에 대한 우점종 어획량의 비율을

이용해 우점종의 어획량 변동특성을 분석하였

고, 어획되는 모든 어종들의 월별 출현빈도를 구

해, 0.1% 이하로 어획되는 어종은 기타로 합산

하였다. 

어획량 변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의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수온, 태풍의 직접영향권에서

의 조업불가일수, 해파리 출현빈도 자료를 이용

하였다 . 수온은 한국해양자료센터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의 어장환경

정보 자동시스템인 실시간어장정보의 수온자료

를 이용하였으며, 일평균 수온과 어획량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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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et net station (solid circle) and a

real-time coastal information system for water

temperature by the KODC (solid rectangle) off Yeosu in

the mid-south s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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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관성 (Cross-correlation)을 분석하여 연구대

상해역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따른 어획량 변통

특성을 분석하였다. 

태풍발생에 따른 어획량 변동의 영향을 이해

하기 위해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의 자료를 이용

하여 매년 몇 회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태풍의 진로가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통과하

는 일수에 따른 조업일수와 어획량 변동과의 상

관성을 분석하였다. 

해파리의 출현빈도에 따른 어획량 변동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속보

의 주간자료를 이용하여 출현빈도와 소멸 시기

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피해가 발생한 해의 조업

일수와 비교하여 어획량 변동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는데 이용하였다. 

결    과
조사지점인 여수시 돌산읍의 정치망어업은 3

월이나 4월에 어기가 시작되어 12월에 끝나며,

주 어획기는 10월과 11월이다 (Fig. 2). 10월과 11

월의 어획량이 당 해 전체 어획량에 평균적으로

43% 이상을 차지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연간 총 어획량은 2005년에 526톤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09년에 272톤으로 가장 낮았

다. 8년간의 평균 어획량은 372톤으로 나타났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어획량을 기록한 해는

2006년, 2008년과 2009년 이었다 (Fig. 3). 

돌산 정치망에 의해 어획되는 어종별 어획변

화를 보면 (Table 1), 온대 회유성어종인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가 69.7%로 가장 우점

하였고, 어획 시기는 10, 11월에 집중되었다. 두

번째로 우점한 멸치 (Engraulis japonicus)는 7.7%

를 차지하였고, 어획 시기는 4∼6월로 여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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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nual variation of total catch by a set net. The

dotted line represents a mean catch.

Fig. 2. Monthly catch (M/T) and monthly mean CPUE (ton/day) by a set net from 2004 to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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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망 어장에서 어획되는 계절별 우점종은 여름

부터 늦가을까지 삼치가, 봄철에는 멸치가 우점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우점종 외에 어획되는 어

종으로는 5∼7월에 덕대 (Pampus echinogaster)

가 5.5%를 차지하였고 , 8∼10월에 갈치

(Trichiurus lepturus)가 5.3% 어획되었다. 그 외에

도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 황아귀

(Lophius litulon), 반원니꼴뚜기(Loligo beka) 등

이 소량으로 어획되었다. 

조사기간 동안 전체 어획량 중 삼치와 멸치, 덕

대, 갈치의 어획량이 88.2% 이상을 차지하였으

며, 삼치는 매년 60% 이상의 어획비율을 보여, 삼

치의 어획이 정치망어업의 총 어획량 증감에 가

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그

러므로 여수 주변해역 정치망 어장의 어획특성

연구에 있어서 회유성 어종인 삼치의 어획특성

은 중요한 생물학적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회유성 부어류의 회유경로를 결정하는데 일

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

는 수온과 어획량과의 관련성을 통해 물리적 환

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

구해역과 가장 근접한 정점의 한국해양자료센

터 (Korea Oceanographic Data Center, KODC)의

실시간어장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어획량의 편차

가 심했던 해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어획

량과 수온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Fig. 5). 조

사기간 동안, 수온은 전형적인 계절변화를 보이

고 있으며, 삼치어획량은 춘계와 추계에 어획피

크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가장 수온변동이 심했던 2010년의 수온자

료와 어획량과의 상호상관분석 (Cros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수온은 10일

주기로 변동하고 있었고 수온과 삼치 어획량은

위상차 없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온이 증가할 때 삼치의 어획량

이 증가하며 수온이 감소하면 어획량이 함께 감

소하여 고수온수의 유입이 삼치의 연안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연안으로 산란·회유하는 삼치의 정치망

어장가입에 대한 물리적 환경조건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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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thly variations in species composition and catch by species collected by a set net from 2004 to 2011. Others

represent fish species with catch occupation less than 0.1%

2004－2011

Scientific name

Month Rank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Scomberomorus niphonius

Engraulis japonicus

Pampus echinogaster

Trichiurus lepturus

Todarodes pacificus

Lophius litulon

Sarda orientalis

Loligo beka

Seriola dumerili

Scomber japonicus

Trachurus japonicus

Cololabis saira

Liparis tanakae

Takifugu chinensis

Setipinna tenuifilis

Fistularia commersonii

Mola mola

Others

0.10 

4.67 

1.52 

0.06 

0.62 

1.22 

0.02 

0.24 

0.02 

3.47

2.94 

48.78 

6.86 

3.05 

7.78 

4.97 

0.55 

0.19 

4.10 

0.29 

0.74 

7.24 

39.77 

120.26 

28.84 

28.60 

19.05 

10.05 

9.60 

0.02 

2.30 

0.65 

2.76 

0.15 

5.48 

131.11 

54.07 

37.59 

0.04 

9.58 

6.13 

0.95 

4.22 

0.74 

1.85 

0.95 

0.17 

0.62 

7.54

215.91 

1.78 

35.10 

3.56 

2.38 

0.81 

10.04 

1.39 

0.33 

0.30 

1.61 

1.20 

0.09 

6.11 

180.49 

20.62 

27.48 

2.40 

0.04 

28.57 

0.85 

1.84 

2.10 

0.87 

0.24 

0.22 

0.08 

8.24 

217.61 

18.54 

38.96 

3.23 

0.05 

0.03 

4.88 

2.90 

0.74 

0.68 

0.35 

0.03 

1.02 

9.14 

541.63 

8.43 

70.78 

3.84 

0.05 

1.12 

1.47 

8.81 

1.76 

0.02 

0.34 

0.03 

0.11 

22.12 

615.58 

0.03 

5.43 

17.28 

9.18 

2.91 

4.53 

1.28 

0.21 

3.65 

0.74 

0.14 

0.09 

0.14 

24.45 

133.40 

1.33 

0.41 

2.97 

9.51 

2.85 

0.01 

0.17 

2.00 

3.47 

0.02 

0.05 

3.64 

2078.52 

229.59 

164.25 

158.51 

65.29 

46.89 

39.61 

31.22 

20.91 

14.48 

10.84 

9.42 

4.24 

4.16 

3.87 

1.29 

0.90 

97.43 

69.72 

7.70 

5.51 

5.32 

2.19 

1.57 

1.33 

1.05 

0.70 

0.49 

0.36 

0.32 

0.14 

0.14 

0.13 

0.04 

0.03 

3.27 

Total 11.94 87.48 267.51 255.55 280.59 274.02 298.14 660.50 685.63 159.83 2981.40 100 



있다. 

온대 회유성 어종인 삼치는 조사해역에서 연

중 어획되지만 10월과 11월에 주로 어획되었다.

삼치의 서식수온은 10∼30℃ 범위이며, 최적수

온은 13∼17℃로 알려져 있다 (NFRDI, 2010). 삼

치의 서식수온과 어획기인 여름철에서 가을철

까지의 수온이 거의 유사한 범위를 보이고 있으

며, 주 어획기인 가을철 (10월, 11월)에는 13∼

22℃ 범위에서 어획이 집중되었으며 여름철에

는 이보다 높은 22∼26℃에서 어획이 집중되었

다 (Table 2). 2008년부터 2011년 가을철에 13∼

22℃의 수온을 나타냈던 날은 총 209일이며, 이

기간 동안 일평균 어획량은 2.093톤이었고, 여름

철에 어획이 집중된 22∼26℃의 수온을 나타냈

던 날은 총 292일로 일평균 어획량은 1.276톤이

었다. 즉, 남해 연안의 조사해역인 정치망 어장

의 수온은 온대성 회유 어종인 삼치의 서식수온

범위안에서 어획량이 변동하며, 수온 하강기인

가을철에 삼치의 최적수온대가 빈번히 발생하

여 어획량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치망어업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

인으로 수온 외에, 대부분의 연안어업에 크게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태

풍통과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태풍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었던 태풍의 횟수와 기간을 조사

하였다 (Fig. 6). 2008년에는 한 차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지만, 2009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었던 태풍은 없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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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nual variation of catch ratio of S. niphonius and

other species in the total catch in 2004-2011.

Fig. 5. Dai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S. niphonius catch from 2008 to 2011. Two dotted lines are the optimal

temperature range of S. nipho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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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쳤으며, 태풍별 영향을 미친 기간의 범위

는 14∼16일이었다. 여름철에 태풍으로 인해 대

부분의 정치망어업의 조업일수는 감소되는 경

향을 보였고 특히, 2009년의 경우, 태풍의 직접

적인 영향이 없었지만, 조업일수가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조업해역에서 태풍통과는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어획량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고 보기가 어렵다. 결국, 2009년의 경우, 태풍

의 통과건수가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조업일수를 보인 원인은 태풍의 영향보다

는 다른 환경요인의 영향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연안 어장에 가장 피해를 주는 환경

요인으로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생각해볼 수 있

다. 해파리의 출현빈도는 발생해역의 범위가 넓

어 정량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국립수

산과학원 (NFRDI)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전체해

역에 대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월별 출현빈도

를 이용하여, 해파리의 발생정도를 파악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출

현빈도를 보면 (Fig. 7), 대개 6월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12월까지 지속되며, 주로 하계에 집중

되어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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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umulative frequencies (day) for a day-mean temperature, and a total catch (tones) and CPUE (tones/day) for

the cumulative frequencies in Autumn and Spring from 2008 to 2011

Temp.

(。C)

Autumn (Oct.∼Nov.) Temp. 

(。C)

Spring (Mar.∼Sep.)

Frequency (Day) Catch(M/T) CPUE(M/T) Frequency (Day) Catch(M/T) CPUE(M/T)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

0

0

0

0

0

0

0

1

1

0

0

8

24

27

8

19

24

25

13

17

33

19

4

1

0

0

0

0

0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338 

0.615 

0.000 

0.000 

4.343 

76.568 

71.325 

18.878 

21.788 

34.133 

77.873 

12.900 

53.063 

48.068 

28.148 

3.068 

0.06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338 

0.615 

0.000 

0.000 

0.543 

3.190 

2.642 

2.360 

1.147 

1.422 

3.115 

0.992 

3.121 

1.457 

1.481 

0.767 

0.06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0

0

0

0

0

0

0

1

5

7

15

15

19

9

12

13

27

49

17

34

34

46

50

46

48

100

48

14

2

0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5 

6.075 

7.208 

10.050 

11.708 

10.590 

2.145 

1.193 

0.338 

2.436 

10.448 

6.173 

5.903 

15.120 

23.835 

104.408 

66.195 

33.803 

117.644 

46.620 

10.253 

1.875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45 

1.215 

1.030 

0.670 

0.781 

0.557 

0.238 

0.099 

0.026 

0.090 

0.213 

0.363 

0.174 

0.445 

0.518 

2.088 

1.439 

0.704 

1.176 

0.971 

0.732 

0.938 

0.000 

0.000 

Total 224 451.163 Total 611 494.060 



에는 2009년과 2012년에 해파리의 계절별 출현

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09년에는 노무라

입깃해파리의 출현빈도가 7월초부터 급격히 증

가하여 10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12월까

지 높은 출현빈도를 보여 해파리의 소멸이 상당

히 늦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수 돌산 정치

망 어장의 어획 우점종인 삼치 어획의 주 어획기

인 10월과 11월까지 해파리 출현이 지속되면서

어획량에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

로 주 어획기의 어획량 감소는 정치망 총 어획량

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주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조사기간 동안 가장 낮은 어획량을 보인

2009년 해파리의 발생빈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2012년 역시 2009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

으며, 어획량이 높았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상

대적으로 출현빈도가 매우 낮았지만 어획량은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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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annual number of typhoon occurrence and periods affected by the typhoons in Korea from 2008 to 2011 (a),

and the catch vari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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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asonal variation of Nemopilema nomurai blooming frequency in Korea from 2008 to 2012 (by NFRD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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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망 조업 기간인 3

월부터 12월까지 돌산읍 임포리에 위치한 정치

망 어장의 일일매매기록장 자료를 이용하여 어

획물의 종조성과 최우점종에 대한 어획량 변동

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평균어획량은 372톤

이었으며 최대 어획은 2005년으로 526톤이었고

최소 어획은 2009년의 272톤이었다. 3월부터 6월

까지 멸치 (Engraulis japonicus)가 주로 어획되었

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가 가장 많이 어획되어 계절별 우점종

이 뚜렷이 구분되었다. Hwang et al. (2006)에 따

르면, 2003년의 경우, 전체 어획량의 51.9%를 삼

치가, 15.1%를 갈치가 차지하여 본 연구결과와

조금 다른 우점비율을 보여 연구해역에서의 경

년적인 종조성 변동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해양환경요인 중에서 남해중부해역

소형 부어류의 연안가입과 연안 정치망 어장의

어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온, 태풍발생

에 따른 조업불가일수, 해파리출현빈도를 고려

하였다. 수온은 2010년 이외에 큰 변동이 없었으

며, 수온에 따른 어획량 변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수온이 증가할 때 삼치어

획량이 증가하고 수온이 감소할 때 삼치어획량

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삼치의 연안

정치망 어장으로의 가입은 외해 난류의 유입에

따른 어장가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태풍의 발생일수에 따른 조업일수

의 축소로 인해 어획량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태

풍에 따른 조업일수와 어획량 감소경향 사이에

는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연근해 어장에 있

어서 태풍의 통과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만 있

는 것은 아니다. 태풍의 발생과 소멸이 단기간에

해양환경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태

풍의 이동 경로가 해양 표층면의 SST(Sea

surface temperature)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

용하며, 이는 단지 수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해양

내부의 물리적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리적 구조의 변화는 해양의 상층부 내

의 영양염 및 생물상의 변화를 함께 야기한다

(Jeong, 2013). 예를 들어 하계의 경우, 강한 수온

약층에 의한 부족한 영양염공급이 태풍이 지나

감으로서 연안 어장을 강하게 혼합해주어 어장

내 물리적인 영양공급을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

을 생각할 수가 있다 (Chen et al., 2003). 연안 어

장뿐만 아니라 근해 어장의 경우에도 삼치의 주

어획기인 10월과 11월의 어획량 변동에 큰 영향

을 주는 원인으로는 태풍발생일수 보다는 해파

리의 대량 발생 및 해파리 발생기간을 들 수 있

다. 최근 들어 해파리의 대량 발생은 전 세계적으

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간 베

링해, 북해, 오만만, 멕시코만, 양쯔강 하구, 동중

국해, 일본 및 우리나라 주변해역 등 세계 각지에

서 해파리의 대량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Brodeur

et al., 2002; Xian et al., 2005; Uye, 2008), 우리나라

주변에는 노무라입깃해파리 (Nemopilema

nomurai)와 보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가 주

로 출현하고 있다. 해파리의 비정상적인 대량발

생은 해파리 유입으로 인한 어구파손, 해파리와

혼획된 상업어종의 신선도 저하, 어업활동의 작

업시간 지연, 어류난이나 자·치어를 포식하여

상업어종의 잠재적인 자원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M?ller, 1980; Kawahara et al., 2006; Purcell

et al., 2007; Uye, 2008). 최근에 해파리의 출현 시

기가 빨라지고 소멸 시기가 늦어지면서 어종의

어장유입을 차단하고, 주 어획기인 10월과 11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켰다. 2009년에 가

장 적은 어획량을 나타냈을 때, 해파리의 출현

시기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어획량 감소

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009년과 유사하였

던 2012년의 정치망 어획량 자료를 비교해 본 결

과, 해파리의 영향으로 인해 가장 적은 어획량을

보였던 2009년과 거의 유사하게 해파리의 이른

출현과 늦은 소멸 시기가 특징으로, 낮은 어획수

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정치망어업에 의한 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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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결과 최우점종인 삼치의 어획량 변화에 따

라 전체 어획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수동적 어구인 정치망은

특정 종에 대한 선택성이 강하므로 정량 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해저지형에 관계없

이 사용할 수 있고, 장기간 동일한 샘플링기법으

로 채집할 수 있어 어획결과의 정량화에 이점이

있다 (Lee and Seok, 1984; Hwang et al., 1998). 또

한, 일일매매기록장 자료는 분류학적으로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상업어종에 대한

월별, 계절별 어획특성을 분석하는 점에 있어서

는 기초자료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게다가, 현장조사를 통해 일일매매기록장에

기록되지 않는 부수어획물에 대한 출현상황 및

주요 상업어종에 대한 체장조성 등의 자료를 확

보한다면 정치망 어장의 생태학적 특성연구에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삼치 치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먹이는 청어

과 어류의 자어 (clupeid larvae)이며 (Shoji and

Tanaka, 2004), 유어기와 성어기의 먹이는 주로

멸치, 고등어, 전갱이, 꽁치 등이다 (Huh et al.,

2006). 춘계에 산란을 위해 남해연안으로 이동

하는 삼치의 회유경로를 고려해 볼 때, 산란을

위해 연안회유하는 멸치와 동계와 춘계에 산란

되어 (Sassa et al., 2006), 연안 어장에 가입되는

(Kim et al., 2011) 전갱이의 회유경로는 이러한

삼치의 연안으로의 산란회유와 시기적으로 유

사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산란

회유를 하는 삼치의 먹이가 되는 멸치와 전갱이

의 춘계 연안유입의 경로는 삼치를 연안으로 가

입되게 하는 하나의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인 정치망어업은 다양한 해양환

경의 변화에 의해 어획량이 불규칙하게 변동하

여 지속적인 생산유지가 어렵게 되며, 안정적인

생산유지의 곤란은 정치망 어업경영에 어려움

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정치망 어업생산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

분석은 정치망어업의 효율적 자원관리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2004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여수 돌산연

안의 정치망에 의한 일일판매기록을 이용하여

종조성 및 우점종의 어획량의 년 변동 및 월 변

동을 분석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평균 어획량은

372톤이었으며, 2005년에 526톤으로 최대, 2009

년에 272톤으로 최소 어획량을 보였다. 주요 우

점종은 봄에는 멸치, 가을에는 삼치였으며, 삼치

어획에 의해 지배되는 정치망 어획량은 봄보다

가을에 더 높게 나타났다. 어획량의 경년변동에

대한 환경요인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수온변화

는 삼치의 어장으로의 가입특성에 영향을 주지

만, 태풍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

편, 2009년에 발생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

은 출현시기가 더 빨라지고 소멸 시기는 더 늦어

지는(12월까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망 우

점종의 어획이 주로 가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에 이러한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 특성은

2009년에 가장 낮은 어획량을 보이게 되는 직접

적인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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