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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안강망 어구의 유실을 줄이기 위해 안

강망 어구의 입구 전개력을 높일 수 있는 개량형 종대를 

고안하여 해상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개량형 종대와 기존 종대를 부착한 안강망 어구의 거

동을 GPS logger를 통해 비교한 결과, 개량형 종대의 

회전이 기존 종대를 부착한 어구보다 원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정조 시간 이후에 안강망 어구의 범포에 부착되

는 부이의 간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개량형 종대를 부착

한 어구의 간격이 기존 어구의 것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 간격이 클수록 안강망 어구의 회전도 원활하

였다. 입구 간격의 크기를 안강망 어구의 전개력으로 

간주할 경우 개량형 종대를 부착한 안강망 어구의 전개

력이 기존 종대를 부착한 어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안강망 입구의 전개력은 시간에 따른 입구의 평균 

간격에 비례하고 입구 간격이 일정 기준(10 m) 미만이

었던 시간에 반비례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안강망에 사용되는 하부 

종대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안강망 어구의 전개력을 개

선할 수 있으며, 안강망 어구의 유실을 줄이는 데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안강망 어구

의 유실이 안강망의 입구 전개력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였고 그 타당성을 실험결과를 통해 

논리적인 추론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추론이 타당하

다면 실험과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안강망 어구의 

파망이나 유실이 재현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안강망 하부종대의 조건에 따라 파망과 유실

이 발생하는지를 증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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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망에 있어서 망지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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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influence of the netting hanging ratio on fishing performance 
of gillnet. A total of six tests was carried out using three kinds of gillnets with different horizontal hanging ratios (0.3, 
0.5 and 0.7) on the basis commercial gillnet of mesh size of 60 mm used in Yeosu Dolsan. As a result of the test fishing 
operation, catches of the net with hanging ratio 0.3 and the shortest float length was 1.34 times larger than the net with 
hanging ratio 0.7. The caught species in experimental testes was lager in the net with hanging ratio 0.3 than the net with 
hanging ratio 0.7. The catch rate per unit area (CPUE) is on the silver croaker with the largest catches in tests as follows. 
The net with hanging ratio 0.3 net was 89.45 g/m2, hanging ratio 0.5 net was 41.63 g/m2, and hanging ratio 0.7 net was  
24.50 g/m2. The net with hanging ratio 0.3 (float line length of 45 m) exhibited the largest CPUE value.

Keywords : Gillnet, Hanging ratio, Fishing performance, Silver croaker mesh shape, CPUE

서 론

자망어업은 우리나라 어선어업 중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어구어법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 총 

척수는 약 43,806척이며, 이중에서 연근해자망어선은 

12,396척으로 전체 어선척수의 약 28.3%를 차지하고 있

다(KOSIS, 2017). 연근해자망어업의 어업생산량은 

2017년 기준으로 근해자망 42,439 M/T, 연안자망 

75,599 M/T으로 전체 어획량 926,941 M/T 중 약 

1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어선어업에서 상

당히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KOSI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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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김병관·정성재·이경훈·오우석

자망어업은 저인망어업이나 선망어업과 같이 특별

한 어로장비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업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연근해 어업에서 폭넓게 

행해지고 있다(Kim et al., 2016a).  자망어구는 형태적

으로는 사각형의 형태로 뜸과 발돌에 의해 상하로 전개

되도록 한 어구로써 어구구성은 다른 어구에 비해 단순

하다. 그러나 어구의 구성요소의 변화에 따라 어구의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타 어구에 비해 어획메커

니즘이 대부분은 대상개체가 꽂혀서 어획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망목크기에 따른 어획선택성이 뛰어나며 

자원관리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어구이다. 특히 

자망어구는 어구 조립시에 성형률 혹은 주름률을 달리

하거나, 뜸과 발돌의 부력과 침강력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에 따라 어구의 성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rzini et al., 2006; Koike and Takeuchi, 
1985; Sulaeman et al., 2000). 그 중에서 망지의 성형률

이나 주름률에 따라서 어획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업

인들은 대상어종과 조업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들

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어구를 구성하고 조립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전남 여수를 비롯하여 남해안에서는 다

양한 어종이 자망에서 어획이 되고, 대부분 고정자망의 

형태를 사용하며, 대상어종에 따라 자망어구의 설계요

소에 차이가 있다. 특히 자망어구는 가자미류와 같은 

측편형 어류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방추형 어류를 대상으

로 할 때 보다 뜸줄의 길이에 대해 그물망지의 품살을 

많이 주어 그물에 잘 얽히도록 하고, 방추형의 어류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물코에 대상 어류가 잘 꽂히도록 

그물코의 전개되어 형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어구를 구

성하고 있다. 반면 어구 조립방식에 따라 과도한 그물망

지의 품살과 성형으로 소형개체가 어획되거나 소형갑각

류 및 해양쓰레기 등 불필요한 개체들이 그물에 얽혀 

어구정리 작업에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망에 대한 연구는 망목크기의 변화에 따른 어획선

택성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졌다(Kim and Lee, 
2002; Kim et al., 2010; Park et al., 2007). 그 외에 유자

망의 발돌의 침강력 변화에 따른 어구의 수중거동(Kim 
and Kang, 2010), 자망 망지의 재질에 따른 어획성능 

특성 등(Park et al., 2010; Park et al., 2014; Kim et al., 
2016b)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물의 성형률과 

어획성능에 대한 연구는 사례가 드물며, 국외에서는 성

형률이 선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된 사례가 

있다(Sulaeman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전남 여수 연안에서 보구치, 병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잡어를 대상으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연안 고정자망에 대해 그물망지의 성형

률 변화에 대한 어획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자망어구의 합리적인 설계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어구

자망에서 망지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시험은 

Fig. 1. Mesh shapes of experimental nets in accordance with horizontal hanging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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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구치, 병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라

남도 여수 돌산 인근의 연안 고정자망을 기준으로 시험

어구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시험대상 자망은 망목크

기 60 mm, 그물실의 굵기는 경심 3호(표준직경 φ0.285 mm)
이었다. 그물 1폭은 세로콧수 60코, 가로콧수 2,526코를 

사용하며, 1폭의 길이는 뜸줄과 발줄의 길이가 뜸줄이 

짧은 형태로, 뜸줄 기준으로 75 m이다. 또한 망지의 가

로성형률은 뜸줄부분의 망지가 약 0.5이며, 발줄부로 갈

수록 성형률은 커지는 형태이다. 
시험어구는 이 어구를 기준으로 망지의 가로성형률을 기

준으로 0.3, 0.5, 0.7 총 3가지 성형률로 어구를 제작하여 사용

하였으며, 성형률에 따른 망목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자망은 일반적으로 양망시에 뜸줄과 발줄 중에서 주

로 장력이 걸리는 부분을 짧게 제작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1폭의 그물내에서 망지의 성형률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뜸줄과 발줄 길이를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각 

성형률별 어구는 가로콧수는 2,526코를 사용하고 뜸줄

과 발줄의 길이를 달리하여 성형률을 맞추어 제작하였

다. 또한 가로성형률 조절에 따라 그물의 높이가 달라지

는 것을 고려하여 그물의 높이가 가장 낮은 성형률 0.7 
일때의 시험어구의 높이(2.52 m)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제작하였으며, 높이는 그물망지의 세로콧수를 조절하여 

높이를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3종류의 시험어구의 설계

는 Fig. 2(a), (b), (c)에 각각 나타내었다. 

해상시험

그물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은, 전남 

여수 선적 연안자망어선 수정호(2.87톤)를 이용하여 여

1 m

PPφ 12.0 mm
PPφ 5.0 mm

PPφ 5.0 mm
PPφ 10.0 mm

3 m

44 meshes
(Net height 2.5 m)

Lead / Weight 75 g

Float / Buoyancy 180 g

≈
≈

Float line 45 m

Sink  line 45 m

Stretched mesh size 60 mm
Horizontal mesh 2,526 meshes
Net area 113.4 m2

Hanging ratio 0.3

(a)

1 m

PPφ 12.0 mm
PPφ 5.0 mm

PPφ 5.0 mm
PPφ 10.0 mm

3 m

48.5 meshes
(Net height 2.5 m)

Lead / Weight 75 g

Float / Buoyancy 180 g

≈
≈

Float line 75 m

Sink  line 75 m

Stretched mesh size 60 mm
Horizontal mesh 2,526 meshes
Net area 189.0 m2

Hanging ratio 0.5

(b)

1 m

PPφ 12.0 mm
PPφ 5.0 mm

PPφ 5.0 mm
PPφ 10.0 mm

3 m

60 meshes
(Net height 2.5 m)

Lead / Weight 75 g

Float / Buoyancy 180 g

≈
≈

Hanging ratio 0.7

Float line 106 m

Sink  line 106 m

Stretched mesh size 60 mm
Horizontal mesh 2,526 meshes
Net area 267.12 m2

(c)

Fig. 2.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tal gillnets in accordance
with three different horizontal hanging ratios. 

Fig. 3. Location of experimental area for fishing performance 
test on the gillnets.



282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김성훈·김병관·정성재·이경훈·오우석

수 돌산도 인근해역 수심 30~35 m에서 실시하였다. 시
험조업 위치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어구는 각 어구별로 3폭씩을 교차배열하여 1조에 

11폭씩 2조를 사용하였으며, 양끝단에는 상업자망을 1폭
씩 붙여서 시험어구들이 완전하게 수중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끝단 상업자망은 어획성능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시험어구의 구성은 Fig. 4에 나타내었다. 
시험조업은 오전 5시경 출항하여 전날 투망한 어구를 

양망하고 다른 어구를 투망하고 오전 8시경 귀항을 하였

으며, 기상조건에 따라서 투·양망시간은 조절하였다. 어
획물은 전수를 측정하였으며 어구별, 어종별로 구별하여 

대표체장은 1 mm 단위, 체중은 전자저울(CAS SW-1W, 
Korea)을 사용하여 1 g 단위로 측정하였고, 각 어구별로 

어획성능을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석

시험 조업은 2014년 5~7월 중에서 6회 실시하였으며, 
그물 파망사고로 인하여 시험어구의 어획량 자료에 불균

형을 보였던 2회의 시험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4회
의 어획물 자료를 사용하여 어획성능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획성능은 각 시험어구별로 단위노력당어획량(Catch 
Per Unit Effort, CPUE)을 구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시험

어구는 어구의 구성조건은 동일하나 어구의 전개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단위면적(1 m2)을 단

위노력량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망지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은 총 6회
의 시험결과 중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파망사고로 데이

터의 불균형을 보였던 2회를 제외하고 총 4회 시험결과

를 분석하였다. 각 성형률별 시험어구에 어획된 어종에 

대한 어획비율(Catch rate)과 단위노력당어획량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시험조업 결과, 총 어획종수는 16종, 총 어획마리수 1,764
마리(338,805 g)가 어획 되었다.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인 

어구는 성형률 0.3인(뜸줄길이 45 m) 어구로 총 704마리

(139,975 g)가 어획되었으며 어획된 어종수는 13종이었

다. 그 다음으로는 성형률 0.5(뜸줄길이 75 m)인 어구로 

총 534마리(105,696 g)가 어획되었으며 어획된 어종수는 

8종, 성형률 0.7(뜸줄길이 106 m)인 어구는 526마리 

(93,134 g)로 어획된 어종수는 8종이었다. 
시험결과, 망지의 가로 성형률이 가장 작고 뜸줄길이

가 가장 짧은 성형률 0.3 어구의 어획량이 성형률 0.7 
어구에 비해 1.34배 많았으며, 어획된 어종수도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형률 0.3 어구의 경우, 다른 

어구에 비해 그물망지의 품살이 많기 때문에 어획된 개

체 중에서 그물코에 아가미가 꽂혀서 잡힌 개체와 얽혀

서 잡히는 어종의 수도 상당히 많았으며, 양망시에 탈락

되어 떨어지는 개체의 수도 많았다. 반면 성형률이 가장 

크고 뜸줄의 길이가 가장 긴 성형률 0.7(뜸줄길이 106 
m)인 어구의 경우, 어획되는 개체들은 그물코에 대부분 

꽂혀서 잡혔으며, 그물의 전개면적에 비해 어획량이 상

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어획량 중에서 87% 이상을 차지

한 보구치(Pennahia argentata)의 어획량은 성형률 0.3
인 어구에서 589마리(121,730 g), 성형률 0.5인 어구는 

456마리(94,4150 g), 성형률 0.7인 어구는 405마리

(78,532 g)로 성형률 0.3인 어구의 어획량이 가장 많았다

(Kruskal-Wallis test, p=0.049). 각 어구별 어획된 보구치

의 체장계급별 마리수 분포는 Fig. 5에 나타내었다. 
각 어구별 어획된 개체들의 체장계급 범위는 어구별

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체장계급 21~23 cm, 
그리고 26~29 cm의 개체의 어획량이 현저하게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시험결과에서는 체장계급에 대해서

는 큰 유의차를 보이진 않았지만, 성형률 0.3인 어구에

서 타 어구에 비해 어획량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어획되었다. 어획되는 체장계급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추가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구치 다음 순으로 많은 어획량을 보인 어종은 병어 

(Pampus argenteus)로 전체 어획량 중 9%를 나타내었으

Stone, 10 kg

Water depth  30 – 35 m

PP Ø10 mm

HR
(0.3

HR
(0.5)

HR
(0.7

HR
(0.3)

HR
(0.5

HR
(0.7

C
(Nylon)

C
(Nylon)≈

≈

Fig. 4. Construction of the experimental gillnet. HR: Hanging ratio,
C: Commercial gea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283 

자망에 있어서 망지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 특성 

수 돌산도 인근해역 수심 30~35 m에서 실시하였다. 시
험조업 위치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어구는 각 어구별로 3폭씩을 교차배열하여 1조에 

11폭씩 2조를 사용하였으며, 양끝단에는 상업자망을 1폭
씩 붙여서 시험어구들이 완전하게 수중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양끝단 상업자망은 어획성능 분석에

서 제외하였다. 시험어구의 구성은 Fig. 4에 나타내었다. 
시험조업은 오전 5시경 출항하여 전날 투망한 어구를 

양망하고 다른 어구를 투망하고 오전 8시경 귀항을 하였

으며, 기상조건에 따라서 투·양망시간은 조절하였다. 어
획물은 전수를 측정하였으며 어구별, 어종별로 구별하여 

대표체장은 1 mm 단위, 체중은 전자저울(CAS SW-1W, 
Korea)을 사용하여 1 g 단위로 측정하였고, 각 어구별로 

어획성능을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석

시험 조업은 2014년 5~7월 중에서 6회 실시하였으며, 
그물 파망사고로 인하여 시험어구의 어획량 자료에 불균

형을 보였던 2회의 시험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4회
의 어획물 자료를 사용하여 어획성능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획성능은 각 시험어구별로 단위노력당어획량(Catch 
Per Unit Effort, CPUE)을 구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시험

어구는 어구의 구성조건은 동일하나 어구의 전개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단위면적(1 m2)을 단

위노력량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망지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은 총 6회
의 시험결과 중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파망사고로 데이

터의 불균형을 보였던 2회를 제외하고 총 4회 시험결과

를 분석하였다. 각 성형률별 시험어구에 어획된 어종에 

대한 어획비율(Catch rate)과 단위노력당어획량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시험조업 결과, 총 어획종수는 16종, 총 어획마리수 1,764
마리(338,805 g)가 어획 되었다.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인 

어구는 성형률 0.3인(뜸줄길이 45 m) 어구로 총 704마리

(139,975 g)가 어획되었으며 어획된 어종수는 13종이었

다. 그 다음으로는 성형률 0.5(뜸줄길이 75 m)인 어구로 

총 534마리(105,696 g)가 어획되었으며 어획된 어종수는 

8종, 성형률 0.7(뜸줄길이 106 m)인 어구는 526마리 

(93,134 g)로 어획된 어종수는 8종이었다. 
시험결과, 망지의 가로 성형률이 가장 작고 뜸줄길이

가 가장 짧은 성형률 0.3 어구의 어획량이 성형률 0.7 
어구에 비해 1.34배 많았으며, 어획된 어종수도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형률 0.3 어구의 경우, 다른 

어구에 비해 그물망지의 품살이 많기 때문에 어획된 개

체 중에서 그물코에 아가미가 꽂혀서 잡힌 개체와 얽혀

서 잡히는 어종의 수도 상당히 많았으며, 양망시에 탈락

되어 떨어지는 개체의 수도 많았다. 반면 성형률이 가장 

크고 뜸줄의 길이가 가장 긴 성형률 0.7(뜸줄길이 106 
m)인 어구의 경우, 어획되는 개체들은 그물코에 대부분 

꽂혀서 잡혔으며, 그물의 전개면적에 비해 어획량이 상

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어획량 중에서 87% 이상을 차지

한 보구치(Pennahia argentata)의 어획량은 성형률 0.3
인 어구에서 589마리(121,730 g), 성형률 0.5인 어구는 

456마리(94,4150 g), 성형률 0.7인 어구는 405마리

(78,532 g)로 성형률 0.3인 어구의 어획량이 가장 많았다

(Kruskal-Wallis test, p=0.049). 각 어구별 어획된 보구치

의 체장계급별 마리수 분포는 Fig. 5에 나타내었다. 
각 어구별 어획된 개체들의 체장계급 범위는 어구별

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체장계급 21~23 cm, 
그리고 26~29 cm의 개체의 어획량이 현저하게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본 시험결과에서는 체장계급에 대해서

는 큰 유의차를 보이진 않았지만, 성형률 0.3인 어구에

서 타 어구에 비해 어획량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크기의 

개체가 어획되었다. 어획되는 체장계급의 변화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인 추가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구치 다음 순으로 많은 어획량을 보인 어종은 병어 

(Pampus argenteus)로 전체 어획량 중 9%를 나타내었으

Stone, 10 kg

Water depth  30 – 35 m

PP Ø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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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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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struction of the experimental gillnet. HR: Hanging ratio,
C: Commercial gears.

며 각 어구별 어획량은, 성형률 0.3인 어구에서 64마리 

(11,122 g), 성형률 0.5인 어구 45마리(6,668 g), 성형률 

0.7인 어구 93마리(12,829 g)로 나타났으나, 비모수 검정

결과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았다(Kruskal-Wallis test, 
p=0.098). 각 어구별 어획된 병어의 체장계급별 마리수 

분포는 Fig. 6에 나타내었다. 

병어는 보구치와 유사하게 성형률이 가장 작은 성형

률 0.3인 어구에 어획된 개체의 체장계급분포가 다소 

넓게 나타났으며, 성형률이 가장 큰 성형률 0.7인 어구

의 경우 체장계급 16~18 cm 개체가 특히 어획량이 많았

으며, 대부분의 개체가 그물코에 아가미가 꽂혀서 어획

된 개체가 많이 나타났다. 

Fig. 5. Length distributions of sliver croaker by each experimental
gillnets.

Fig. 6. Length distributions of sliver pomfret by each experimental
gillnets. 



284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김성훈·김병관·정성재·이경훈·오우석

Sp
ec

ies
Sc

ien
tif

ic 
na

m
e

Ho
riz

on
tal

 h
an

gi
ng

 r
ati

o 
(N

et 
len

gt
h)

 

0.
3 

(4
5 

m
)

　
0.

5 
(7

5 
m

)
　

0.
7 

(1
06

 m
)

To
tal

 

Ca
tch

nu
mb

er
W

eig
ht

(g
)

Ca
tch

 r
ate

(%
)1)

CP
UE

(g
/m

2 )2)
Ca

tch
nu

m
be

r
W

eig
ht

(g
)

Ca
tch

 ra
te

(%
)1)

CP
UE

(g
/m

2 )2)
Ca

tch
nu

m
be

r
W

eig
ht

(g
)

Ca
tch

 r
ate

(%
)1)

CP
UE

(g
/m

2 )2)
To

tal
(in

div
idu

al)
To

tal
(w

eig
ht

,g
)Ca

tch
 r

ate
(%

)1)

Si
lv

er
 c

ro
ak

er
Pe

nn
ah

ia
ar

ge
nt

at
a 

58
9 

12
1,

73
0 

87
.0

 
89

.4
5 

45
6 

94
,4

15
 

89
.3

 
41

.6
3 

40
5 

78
,5

32
 

84
.3

 
24

.5
0 

1,
45

0 
29

4,
67

7 
87

.0
 

Sl
iv

er
 p

om
fre

t
Pa

mp
us

 a
rg

en
teu

s
64

 
11

,1
22

 
7.

9 
8.

17
 

45
 

6,
66

8 
6.

3 
2.

94
 

93
 

12
,8

29
 

13
.8

 
4.

00
 

20
2 

30
,6

19
 

9.
0 

Ye
llo

w 
cr

oa
ke

r
La

rim
ich

th
ys

 p
ol

ya
cti

s
29

 
1,

29
3 

0.
9 

0.
95

 
19

 
97

8 
0.

9 
0.

43
 

20
 

90
0 

1.
0 

0.
28

 
68

 
3,

17
1 

0.
9 

Sw
im

m
in

g 
cr

ab
Po

rtu
nu

s 
tri

tu
be

rc
ul

at
us

5 
1,

05
4 

0.
8 

0.
77

 
5 

79
7 

0.
8 

0.
35

 
1 

24
3 

0.
3 

0.
08

 
11

 
2,

09
4 

0.
6 

Re
d 

to
ng

ue
 s

ol
e

Cy
no

gl
os

su
s 

jo
yn

er
i

4 
75

6 
0.

5 
0.

56
 

2 
38

0 
0.

4 
0.

17
 

3 
19

0 
0.

2 
0.

06
 

9 
1,

32
6 

0.
4 

Da
gg

er
to

ot
hp

ik
ec

on
ge

r 
M

ur
ae

ne
so

x 
cin

er
eu

s
2 

70
4 

0.
5 

0.
52

 
0 

0 
0.

0 
0.

00
 

0 
0 

0.
0 

0.
00

 
2 

70
4 

0.
2 

Fi
ne

-sp
ot

ted
 f

lo
un

de
r

Pl
eu

ro
ni

ch
th

ys
 c

or
nu

tu
s

2 
57

0 
0.

4 
0.

42
 

2 
64

0 
0.

6 
0.

28
 

0 
0 

0.
0 

0.
00

 
4 

1,
21

0 
0.

4 

Ja
pa

ne
se

 b
ar

ra
cu

da
Sp

hy
ra

en
a 

ja
po

ni
ca

2 
17

0 
0.

1 
0.

12
 

0 
0 

0.
0 

0.
00

 
0 

0 
0.

0 
0.

00
 

2 
17

0 
0.

1 

In
di

an
fla

th
ea

d 
Pl

at
yc

ep
ha

lu
s 

in
di

cu
s

2 
1,

66
2 

1.
2 

1.
22

 
0 

0 
0.

0 
0.

00
 

2 
32

4 
0.

3 
0.

10
 

4 
1,

98
6 

0.
6 

Si
lv

er
 w

hi
tin

g
Si

lla
go

 j
ap

on
ica

2 
14

6 
0.

1 
0.

11
 

0 
0 

0.
0 

0.
00

 
0 

0 
0.

0 
0.

00
 

2 
14

6 
0.

0 

Ch
ub

m
ac

ke
re

l 
Sc

om
be

r 
ja

po
ni

cu
s

1 
95

 
0.

1 
0.

07
 

0 
0 

0.
0 

0.
00

 
1 

84
 

0.
1 

0.
03

 
2 

17
9 

0.
1 

Bl
ot

ch
ed

ee
lp

ou
t 

Zo
ar

ce
s 

gi
lli

i
1 

27
3 

0.
2 

0.
20

 
0 

0 
0.

0 
0.

00
 

0 
0 

0.
0 

0.
00

 
1 

27
3 

0.
1 

Ja
pa

ne
se

 s
tar

ga
ze

r
Ur

an
os

co
pu

s 
ja

po
ni

cu
s

1 
40

0 
0.

3 
0.

29
 

0 
0 

0.
0 

0.
00

 
0 

0 
0.

0 
0.

00
 

1 
40

0 
0.

1 

Ko
re

an
 p

om
fre

t
Pa

mp
us

 e
ch

in
og

as
ter

0 
0 

0.
0 

0.
00

 
4 

30
6 

0.
3 

0.
13

 
0 

0 
0.

0 
0.

00
 

4 
30

6 
0.

1 

Co
m

m
on

 m
ul

let
M

ug
il 

ce
ph

al
us

0 
0 

0.
0 

0.
00

 
1 

1,
51

2 
1.

4 
0.

67
 

0 
0 

0.
0 

0.
00

 
1 

1,
51

2 
0.

4 

Ja
pa

ne
se

jac
km

ac
ke

re
l 

Tr
ac

hu
ru

sja
po

ni
cu

s 
0 

0 
0.

0 
0.

00
 

0 
0 

0.
0 

0.
00

 
1 

32
 

0.
0 

0.
01

 
1 

32
 

0.
0 

To
tal

70
4 

13
9,

97
5 

10
0 

10
3 

53
4 

10
5,

69
6 

10
0 

47
 

52
6 

93
,1

34
 

10
0 

29
 

1,
76

4 
33

8,
80

5 
10

0 

Sp
ec

ies
 n

um
be

r
13

 
　

　
　

　
8 

　
　

　
　

8 
　

　
　

　
16

 
　

　

1)
 C

atc
h 

ra
te 

= 
 W

eig
ht

 o
f 

sp
ec

ies
 /

 T
ot

al 
we

ig
ht

2)
 C

PU
E 

= 
W

eig
ht

 o
f 

sp
ec

ies
 /

 (
Pa

ne
ls,

 T
es

t 
tim

es
, 

Ne
t 

ar
ea

).

 T
ab

le 
1. 

Ca
tch

 r
ati

o 
in 

ac
co

rd
an

ce
 w

ith
 th

e 
sp

ec
ies

 o
f f

ish
 c

au
gh

t b
y 

the
 e

xp
eri

me
nta

l g
illn

ets
 w

ith
 th

ree
 d

iff
ere

nt 
ho

riz
on

tal
 h

an
gin

g 
rat

io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285 

자망에 있어서 망지의 성형률 변화에 따른 어획성능 특성 

체장계급분포 경향으로 볼 때 품살이 많은 어구에서

는 꽂혀서 어획되는 개체뿐만 아니라 그물망지에 둘러

싸여(Tangling) 어획되는 개체도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 

개체의 크기 분포가 계급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성
형률 0.7인 어구의 경우 그물코에 꽂히는(Gilling) 경우

가 많아 특정 크기의 개체의 어획분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각 어구별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한 보구치와 병어의 

단위노력당어획량(g/m2)은 성형률 0.3인 어구에서 보구

치 89.45 g/m2, 병어 8.17 g/m2, 성형률 0.5인 어구에서 

보구치 41.63 g/m2, 병어 2.94 g/m2, 성형률 0.7인 어구에

서 보구치 24.50 g/m2, 병어 4.00 g/m2으로 나타났다 

(Table 1). 
자망의 성형률에 따른 어획성능은 전체적으로 품살이 

많이 형성된 성형률 0.3인 어구가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

다. 본 시험에서는 1폭당 전개면적은 성형률이 가장 큰 

성형률 0.7인 어구에서 면적 가장 컸으나 단위면적당 

어획량에서는 가장 낮았다. 반면 전개면적이 가장 작은 

성형률 0.3인 어구는 다른 어구에 비해 어획성능 및 단

위면적당 어획량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짧은 어구 

길이에 비해 그물망지의 품살이 많이 때문에 양망 시에 

그물감이 양망기의 롤러에 얽히기도 하였으며, 투망을 

위해 어구를 정리하여 갑판에 선적했을 경우 뭉쳐진 그

물망지가 바람에 날리는 등 조업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품살이 클 경우, 소형 갑각류 및 해저오물의 부착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그물망지가 바닥에 닿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따라서 자망의 성형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

획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어종에 대

한 적정 어획량과 작업의 효율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성형률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전남 여수 연안에서 보구치, 병어 등을 어

획하는 연안자망을 대상으로, 그물망지의 성형률 변화

가 어획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

다. 시험어구는 전남 여수 돌산 인근에서 사용하는 망목 

60 mm 홑자망을 대상으로 하여, 망지의 가로성형률을 

0.3, 0.5, 0.7 총 3가지로 제작하여 총 6회 시험조업을 

실시하였다. 시험조업 결과, 망지의 가로성형률이 가장 

작고 뜸줄의 길이가 가장 짧은 성형률 0.3인 어구의 어

획량이 성형률 0.7인 어구에 비해 1.34배 많았으며, 어획

된 어종수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위면적당 어획량 

(CPUE)은 보구치의 경우, 성형률 0.3인 어구에서 89.45 
g/m2, 성형률 0.5인 어구에서 41.63 g/m2, 성형률 0.7인 

어구에서 24.50 g/m2으로 나타났으며, 성형률이 작고 뜸

줄이 짧은 성형률 0.3(뜸줄길이 45 m)인 어구가 다른 

어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형률 0.3인 어구는 다른 

어구에 비해 그물망지의 품살이 많기 때문에 어획된 개

체 중에서 그물코에 아가미가 꽂혀서 잡힌 개체와 얽혀

서 잡히는 어종의 수도 상당히 많았으며, 양망 시에 탈락

되어 떨어지는 개체의 수도 많았다. 반면 성형률이 가장 

크고 뜸줄의 길이가 가장 긴 성형률 0.7(뜸줄길이 106 
m)인 어구의 경우 어획되는 개체들은 그물코에 대부분 

꽂혀서 잡혔으며, 그물의 전개면적에 비해 어획량이 상

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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