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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말쥐치는 속칭 쥐치 또는 쥐고기로 호칭되고 있으며, 한국수
산통계연보에 1975년부터 단일종으로 분류 표기되어 81,397톤
(M/T)의 어획량이 기록 된 것을 시작으로 그 양이 증가해 1979
년 230,298톤(M/T)으로 최고였고, 1981-1983년까지 17-18만
톤대의 어획수준을 유지하고, 당시 단일종으로 연근해 총생산
량의 약 12%를 차지했다(Park, 1985).
그러나 현재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말쥐
치는 단독으로 기록되지 않고 쥐치류로 어획량이 집계·기록되
고 있으며, 정확히 언제부터 말쥐치와 쥐치류의 어획량 기록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했으며, 쥐치류 어획량 중 대부분이 
말쥐치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NIFS, 2017). 말쥐치(Tham-
naconus modestus)는 우리나라 전 연안, 홋카이도를 포함한 일

본, 남중국해, 남아프리카에 분포하고 있으며, 분류상으로 복
어목 쥐치과로 우리나라에는 객주리(Aluterus monoceros), 그
물코쥐치(Rudarius ercodes), 쥐치(Stephanolepis cirrhifer)를 
포함한 9속 11종이 포함되어 있다(Kim et al., 2005). 쥐치류
의 연간어획량은 1990년 23만톤이었다가, 1991년 6만9천톤으
로 급격히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4년에는 4천톤으
로 감소하고, 1997년 1만6천톤으로 다소 증가한 이후 감소추
세이고, 최근 5년간(2014-2018) 평균연간어획량은 2,035톤으
로 1980년 초반에 비해 1/10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Fig. 1), 전
체 어획량에 대해 차지 하는 비중 역시 0.2% 수준으로 그 당시 
12%에 비해 월등히 어획량이 감소한 실정이다(KOSIS, 2019). 
Jung and Cha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쥐치류(말쥐치)의 어획
량이 감소한 이유로 기후변화와 남획을 가정하고 있으며, 특히 
1990-1993년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이유를 주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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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한 후 말쥐
치를 주 대상으로 어획하는 업종은 없으며, 2016년에 수산자원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포획금지기간과 포획금지체장이 처음으
로 규정되었고 2017년 다시 개정된 후, 금지기간은 5-7월(단, 
정치망 및 연안어업은 6-7월), 금지체장은 18 cm이하로 정해
졌다. 본 연구에서는 말쥐치 어획량이 높았을 때의 산란과 성숙
에 대한 연구결과(Park, 1985)를 토대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
한 때의 연구결과(Kim et al., 2016; Nam et at., 2018)와 산란시
기를 금어기로 선정한 이후의 말쥐치의 성숙과 산란특성을 비
교하고자 2018년과 2019년 어획된 말쥐치를 대상으로 체장분
포, 생식소 중량지수 변화, 조직학적 변화 그리고 난경 및 포란
수 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매월 1회 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서 어획된 것을 부산공동어시장에
서 구입한 말쥐치와 동일기간 동안 경북 영덕군 축산항 인근의 
정치망어업에서 채집된 말쥐치를 사용하였다(Fig. 2). 채집된 
시료는 전장(total length, TL)은 0.1 cm까지 측정하였고, 전중
(body weight, BW)과 생식소 무게(gonado weight, GW)는 각
각 0.1 g, 0.01 g까지 측정하였다.
생식소의 무게를 통한 성숙상태의 월별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생식소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는 다음과 같이 구
하였다.

GSI=  GW
×102

BW

여기서 GW (gonado weight)는 생식소 중량(g), BW (body 
weight)는 전중(g)이다.
생식소발달과정은 육안관찰로 단계별로 구분하였고, 조직학
적 검경을 병행 검토하였다.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적
출한 생식소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Bouin’s solution에 고정하
고, paraffin에 포매하여 5µm 전후로 절편하여 Mayer’s Hae-
matoxylin- 0.5% eosin 염색으로 조직표본을 만들고 해부 현
미경(Olympus SZX16, Olympus corp. Tokyo, Japan)으로 검
경하였다.
성숙체장(TL)은 산란시기 동안 체장별 중숙 이상의 개체의 비
율로 구하였으며, 비선형회귀법으로 3개의 파라메터에 의해 추
정되는 Gompertze curves로 나타내었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Y= a×e-e(- (L-b)
C )

여기서 Y는 성숙체장(%), a, b 와 c는 매개변수, L은 전장(TL, 
cm)이다. 50% 성숙체장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50보다 엄격한 금지체장 설정을 위한 과
학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체군의 75%, 100%가 성숙하는 
성숙체장을 함께 추정하였다. 단,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 개
수와 측정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에 근접하면
서도 오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 L97.5를 추정하였다
주 산란시기와 산란횟수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으로 구분한 중
숙 이상 단계의 체급별 개체를 선택해 난의 장경을 해부현미경
과 영상분석시스템(i-solution×64)을 이용해 난경을 측정하였
고, 포란수는 난을 분리 후 해부현미경으로 계수하여 다음과 같
이 구했다.

Fc=  GW
×nSGWS

Fig. 2. Sampling area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Fig. 1. Annual catch (mt)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in 
the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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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c (fecundity)는 난소 내 전체난수, GW는 생식소 중
량(g), GWS는 난소의 일부(sample)중량, nS는 GWS 내의 난수
이다.
한편, 난경과 포란수 분석을 위해 산란시기가 금어기로 지정
되어 시료의 확보가 불가능해, 2019년 5월 국립수산과학원에
서 저층트롤조사로 제주 주변해역(Fig. 2)에서 획득한 말쥐치 
시료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결   과

체장분포

월별 체장조성을 구하기 위해, 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저인
망어업으로 어획된 말쥐치를 상품크기별 상자로 구입한 것을 
표본으로 어체 측정하고, 당일 위판량을 확보하여 전체개체수
로 환산하였고, 경북 영덕군 인근의 정치망으로 확보한 말쥐치
는 1일 어획개체수가 부족해 매월 하순까지 누적 어획된 개체
를 사용하였다. 

제주 주변해역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금어기
(5-7월)에는 시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8월 5일 이전에 확보한 
시료는 7월로 간주해 체장조성을 구하였다. 제주 주변해역의 월
별 체장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Fig. 3), 2018년의 경우 1월에 
16-20 cm 체장계급이 80%로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2
월에는 18-22 cm 계급이 40%로 다른 계급에 비해 높은 값을 보
였고, 이러한 양상은 7월부터 10월까지 22-26 cm의 계급이 전
체의 50% 이상을 차지였다. 그리고 30 cm 이상의 계급은 3월
부터 높게 나타났으며 4월과 7월은 다른 월에 비해 다소 높게 나
타났고, 12월의 경우 28-30 cm를 중심으로 1개의 모드를 보였
다. 이후 2019년 1월부터는 2018년과 다른 양상으로 각 계급군
간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4월까지 
20-24 cm 계급이 보이다가 8월 이후 24 cm 이하의 계급은 줄
어들고 24-34 cm까지 대형 크기 그룹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북 인근해역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정치망
어업의 금어기(6-7월)에는 시료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2018년 
8월에도 시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경북 인근해역의 월별 체장

Fig. 3.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from Jan.2018 to Nov. 2019 of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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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Fig. 4), 2018년의 경우, 1월에는 20-
22 cm 계급을 중심으로 1개의 체장모드가 나타나고 2월에는 
22-24 cm 계급, 3월에는 26-28 cm 계급을 중심의 체장이 매
월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과 5월에 20-22 cm 계급과 
30-34 cm 계급 2개를 중심으로 한 모드가 형성되었고, 9월에는 
12-16 cm 계급, 10월에는 14-18 cm 계급의 비율이 월등히 높
았고, 11월에는 16-18 cm 계급, 12월은 20-22 cm 계급을 중심
으로 모드가 보였다. 이후 2019년 1월에는 16-18 cm 계급을 중
심으로 체장분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월과 4월
에는 26-32 cm 계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5월에는 18-24 
cm 계급이 높게 보이고, 8월에는 다시 12-14 cm 계급이 90%를 
차지하고, 9월에는 다소 성장한 14-16 cm 계급이 높게 나타났
고 10월과 11월에는 16-20 cm 계급이 보이기 시작했다.

생식소숙도지수(GSI) 월별변화

암컷의 월별 생식소숙도지수(GSI)의 변화를 살펴보면(Fig. 
5), 제주 주변해역은 1월부터 4월까지 2018년과 2019년 모두 
GSI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2018년은 평균 
GSI값이 0.64에서 3.17까지 증가하였고, 2019년은 1.44에서 

2.43까지 증가하였고, 금어기가 끝난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해 2018년은 GSI값이 2.20에서 12월에 1.31까지 
감소하였고, 2019년은 2.40에서 1.65까지 감소하였다. 경북 인
근해역의 경우, 2018년 1월 1.03에서 4월 1.8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월에 1.74로 다소 감소하였고, 이후 9월에 가장 낮
은 0.23을 보이다가 12월까지 서서히 증가해 0.66까지 보였다. 
2019년의 경우 1월에 0.90을 보였다가 2월에 0.76으로 감소한 
후 4월에 2.58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5월에 2.30으로 다
소 감소했으며, 8월에는 0.23이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11월에
는 0.49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식소의 조직학적 관찰

암컷의 난소발달과정을 살펴보면(Fig. 6), 2-3월에 초기성장
기(early growing stage)로 난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난소소
엽 내에서는 호염기성의 초기 난모세포와 주변인기 난모세포들
이 보였다(Fig. 6A). 4-5월에는 후기성장기(late growing stage)
로 난소 조직표본에서 주로 난경 600 µm 내외의 난황이 형성
되기 시작되고 난모세포들과 일부 난황 형성 전단계의 난황과
립을 가지는 초기 난모세포와 난황 형성 활성기의 난모세포들

Fig. 4.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from Jan. 2018 to Nov. 2019 off GyeongB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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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hotomicrographs of ovarian developmental phases of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A, Early growing stage: Note the oogonia, 
perinucleolus, and early oocyte in the cytoplasm; B, Late growing stage: Note the oocyte with yolk vesicle in the cytoplasm; C and D, Ma-
ture stage: Note the oocyte containing homogenized yolk materials; E, Spent stage: Note the residual follicles after ovulation; F, Recovery 
and resting stage: Note residual immature oocytes. Abbreviation; Af, afferent follicle; N, nucleus; Oc, oocyte; Yv, yok vesicle. scale bar= 
100 µm.

Fig. 5. Monthly variation the gonadosomatic index (GSI) female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from Jan. 2018 to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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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었다(Fig. 6B). 일부 확인된 성숙기(mature stage)의 
성숙난모세포들은 난경 1000 µm 내외이며, H-E 염색결과 세
포질에는 호산성의 난황물질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6C, 6D). 
10월 이후 방란기(spent stage)의 개체들은 난소 소엽 내에 미방
출된 난모세포들과 잔존여포와 산란되지 않은 잔여난이 퇴화 
흡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6E). 11월에 이르면 대부분의 
개체들이 방란 후이거나 회복 단계(recover and resting stage)
였으며, 1월 이후부터 회복단계에 해당되는 개체의 비율이 증
가되어 초기난모세포를 가진 개체들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6F).

월별 생식소 발달 단계 및 성숙체장

말쥐치 암컷 생식소의 외부형태는 한 쌍의 난소 뒷부분이 합
일 되어 있는 낭상형으로 되어 있고, 육안판별은 생식소의 투명
도와 난립의 형태에 따라 미숙, 중숙, 성숙, 완숙, 방후의 5단계
로 구분하였고, 조직 검경 결과와 병행 검토하여 월별 생식소 숙
도 단계를 확인하였다. 월별 생식소 발달단계를 살펴보면(Fig. 
7), 제주 주변해역에서 2018년 1월과 2월은 모두 미숙단계로 확
인되었고 3월에 중숙단계의 개체가 일부 확인되었고, 4월에 중
숙단계의 비중이 높아졌고(49%), 성숙단계의 개체가 확인되었
다. 7월의 경우 방후 단계의 개체가 많고(68%) 미숙단계로 접
어들었고, 8월에는 방후단계는 줄어들고(17%) 미숙단계가 많
아졌고(83%), 9월-12월까지 미숙단계만 확인되었고, 2019년
의 경우 1-3월까지 미숙단계만 확인되었고, 4월에는 미숙단계
(64%)과 중숙단계(34%)가 보이고, 7월에는 대부분이 방후단
계로 확인되었고(98%) 미숙단계가 일부 확인되기 시작하고, 8
에는 방후단계가 일부 보였고(1.5%) 대부분이 미숙단계로 확
인 되었고(98.5%), 9월에는 방후 단계(12.2%)가 8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11월에는 미숙 단계만 보였다.
경북 인근해역에서 2018년 1월에는 미숙단계와 중숙단계가 
보이다가 2월부터 중숙단계의 개체가 증가하면서(71%) 성숙
단계가 보이며 3월이 되면, 성숙단계의 비중이 높아지고(40%), 

Table 1. Egg diameter by total length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2019

Sampling Area Fishing gear Month Total length (cm)
Mean (min-max)

Number of 
samples

Egg diameter(mm)
Mean (±SD) Min. Max.

Jeju Is. Danish seine Apr. 31.1
(22.3-38.5) 16 0.2463 (±0.0350) 0.1722 0.3255

May 23.3
(13.0-36.6) 6 0.4036 (±0.0737) 0.2607 0.4645

Jul. 29.3
(22.7-35.9) 16 0.2435 (±0.1037) 0.1262 0.4762

Gyeongbuk Set net Apr. 33.3
(29.8-36.5) 14 0.2350 (±0.0496) 0.1110 0.3183

May 27.0 
(21.1-34.9) 7 0.2936 (±0.0737) 0.1868 0.4115

Fig. 7. Monthly change in frequency of gonad developmental stage 
feamale of th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 from Jan. 2018 to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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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란한 개체도 확인되었다(5%). 4월에는 방후단계의 개
체가 많아졌고(30%), 9월과 10에는 모든 개체가 미숙으로 확
인되었고 11월(1.5%)과 12월(1.6%)도 일부 중숙 단계가 있었
다. 2019년에는 1-3월까지 모든 개체가 미숙단계였고, 4월에는 
중숙단계가 늘어나고(60%) 성숙개체가 일부 보였고(9%), 5월
에는 성숙단계(10%)와 완숙단계(1.7%) 및 방후단계(1.7%)가 

일부 확인되었다. 8월-11월까지 모두 미숙개체로 확인되었다.
재생산의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암컷의 성숙체장을 구하
였고, 산란시기에 시료확보가 불가하여 제주해역은 4월, 경북
해역은 4-5월에 난모세포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산란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 중숙 이상의 숙도를 가지는 개체를 대상으로 비
선형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Y= 0.9713×e-e(- (L-21.7085)
4.1333 ), r2=0.9752

50% 성숙체장은 24.1 cm이고, 75% 성숙체장은 27.8 cm이고 
97.5% 성숙체장은 36.7 cm 나타났다(Fig. 8).

난경변화와 포란수

성숙 이상인 개체의 난경 월별변화를 확인한 결과(Table 1), 
2019년 제주 주변해역에서는 4월에는 평균난경이 0.2463 
mm (±0.0350)였고, 5월에는 0.4036 mm (±0.2607)로 증가
하였고, 7월에는 0.2435(±0.1037)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고,  경북 인근해역의 경우, 4월 평균 평균난경이 0.2350 mm 
(±0.0496)였고, 5월에는 0.2936 mm (±0.0737)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란의 흔적이 없는 성숙 이
상의 개체가 9개였고, 포란수는 최소 185,975 (26.1 cm)개였고, 
최대 2,869,339 (36.6 cm)개로, 평균포란수는 전장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고   찰

Park (1985)의 연구는 연간어획량이 20만톤이었을때의 재생
산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Kim et al. (2016)은 평년에 비해 어
획량이 다소 높았던 2009-2011년(’09/8,280톤)에 제주 해역에
서 트롤어업에 어획된 시료를 대상으로 연령과 성장을 연구하
였고, Nam et al.(2018)은 다시 어획량이 낮아진 2015-2016년(
연평균2,040톤)에 경북 인근해역의 정치망에서 어획된 시료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Table 3). 이전 연구결과를 통해 말쥐치의 

Fig. 8. Fig. 8. Reatinship betwen total length and maturity of fea-
male filefish Thamnaconus modestusfrom Jan. 2018 to Nov.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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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bsolute fecundity by total length of the filefish Thamna-
conus modestus

Total length 
(cm)

Number of 
samples

Fecundity (eggs)
Mean (±SD) Min. Max.

22.0-26.0 3 530,444 346,373 634,544
26.0-30.0 2 517,085 185,975 848,195
30.0-34.0 2 266,178 241,844 290,512
34.0-38.0 2 1,580,397 309,276 2,869,339

Table 3.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production ecology of the filefish T. modestus in Korea

Result

Sampling Reproduction ecologist

Period area Fishing gear Period
50% Group 
Maturation 
(TL, cm)

Absolute 
fecundity 
(Eggs)

Egg 
diameters 

(mm)
Total length 

(TL) Min/max

Park(1985) 1980-1982 Southern 
waters(Jeju)

Trawl and
the others Apr.-Jun. 21.00 210,000-

1,410,000 0.57-0.72 22.2/25.5

Kim et al.(2016) May 2009-
Dec.2011 Jeju Is. Trawl May.-Jun. 25.92 - - -

Nam et al.(2018) Mar. 2015-
Feb.2016

GyeongBuk 
chuksan Set net Mar.-Sep. 18.02 185,684-

9,747,250 0.40-0.58 21.3/31.3

This study Jan. 2018-
Nov. 2019

Jeju Is.
GyeongBuk

Danish seine
Set net - -

530,044-
1,580,397

-
0.24-0.40
0.24-0.29 23.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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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시기를 살펴보면, 1980-1982년 제주해역에 서식했던 말쥐
치는 4-6월, 2009-2011년 제주해역에서는 5-6월, 2015-2016년 
경북해역에서는 3-9월로 확인되었고, 주산란시기는 5-6월로 간
주할 수 있다. 
암컷의 월별 생식소숙도지수(GSI) 값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
보면, 제주 주변해역은 1980-1982년 4-6월에 4.52의 최고값을 
보였고 1997년-1999년은 5월에 최고값이 10.5이었고, 2009-
2011년에 5월이 최고값이 15수준으로 같은 해역을 비교해보
면,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시기에 GSI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서식환경이 다른 경북 인근해역의 2015-2016년에는 
6월이 4.25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Lee et al. (200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쥐치는 수온이 상승하고 광주기가 길어지는 
시기에 생식소가 활성화 되면서 난모세포의 성숙정도에 따라 
GSI 값의 변화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법과 서식해역의 차이에 따라 월별 체
장조성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제주해역은 2018년 1월에 탁
월연급군이 보였고 10월까지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2019
년에는 월별 체장조성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인근해역의 정치망에는 5월까지 20 cm 이상의 대형크기 
체장그룹이 출현하고 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는 20 cm 이하
의 소형크기의 체장그룹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란
기 이후 어린개체는 연안으로 들어오고 성어는 연안에서 먼바
다로 이동을 하거나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말쥐치의 재생산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기별 성숙체장을 살펴
보면, 제주해역은 50% 성숙체장이 21 cm에서 25.92 cm로 커
졌으나 경북해역은 18.02 cm로 작아졌고, 본 연구에서는 금어
기가 설정된 이후 제주해역과 경북해역의 4월과 5월의 중숙단
계 이상의 개체를 함께 분석한 결과 24.1 cm로 확인되어, 남
획이 되면 성숙체장이 작아진다고 하지만 199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한 어획량의 수준이 20년간 지속되면서 말쥐치의 생물학
적 생존전략이 해역별로 재설정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체장별 포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1982년에 최대 
포란수가 1,410천립인 것에 비해 본 연구기간인 2018-2019년
에 최대 포란수가 1,580천립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최
대포란수의 해당 크기가 25.5 cm에서 36.6 cm로 커졌고 경북
해역에서 2015-2016년에 최대포란수가 9,747천립으로 크기
는 31.3 cm로 확인되어 개체의 크기가 클수록 포란수가 증가하
는 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Kim et al. (2016)의 연구결과에서 1980년대 말쥐치 암컷의 이
론적 최대체장이 37.8 cm인데 반해 2009-2011년은 46.19 cm
로 커졌다고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란을 하지 않은 성
숙이상의 개체가 적어 향후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난경조성을 비교하면, 제주해역은 1980년대 난경 범위가  

0.57-0.72 mm였고, 본 연구에서는 0.24-0.40 mm로 크기가 작
아졌고, 2015-2016년의 경북 인근해역은 0.40-0.58 mm로 과
거에 비해 작아졌음을 확인했고 Park (1985)은 산란횟수를 확

인하기 위해 난경빈도분포에서 난의 발육단계에 따라 여러 개
의 모드가 있어 적어도 3-4회 방란하는 다회산란군으로 추정하
고 있으며, Lee et al. (2000)은 산란시기 동안 조직학적 방법과 
성호르몬 분석을 통해 말쥐치의 생식소는 비동시발달형에 속하
고 적어도 2회 이상 산란하는 다회산란종으로 추정했다.
말쥐치의 형태는 측편되어 있고 비늘이 변형된 작은 가시가 
돋아 있어 표면이 거칠고(Kim et al., 2005), 산란은 연안역의 
얕은 장소와 내만의 해조류장이나, 외양수의  영향이 있는 암초
가 형성되어 있고 모자반류 등이 살아 있는 먼바다에서도 이루
어지며,  자치어는 표층에 서식하고, 특히 유조에 부착하는 경우
가 많으며, 전장 6-8 cm가 되면 중하층으로 이동하며 성어는 주
야로 수직이동을 하고 군집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Ya-
mada et al., 1985). 말쥐치와 서식공간을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
고 생식소 형태가 유사한 쥐치류에 속하는 쥐치(Stepanolepis 
cirrhifer)의 동해안에서의 산란시기는 6-9월이고 주 산란시는 
8-9월이고, 21 cm 이상의 체급에서 포란수는 125,400-312,857
개(Kwon et al., 2011)로 보고하고 있다.  말쥐치는 1989년1990
년 수심이 10-30 m 내외로 암초가 산재하고 대형 해조류 무리
가 있는 경북 흥해연안에 삼중자망조사에서 쥐치와 함께 어획
개체수가 높게 출현했다고 보고하였고(Hwang et al., 1997), 
2004년 6월에 수심이 89-123 m인 남해안 일대에서 저층트롤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된 어획물에서도 어획개체수가 높은 것
으로 보고하였다(Jeong et al., 2005).
또한 거문도 연안에 서식하는 말쥐치의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
과 곤봉바다맨드라미류와 해조류를 주로 섭이하고, 33 cm 이
상의 체급군에서는 만각류의 섭식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하였고, 성장에 따라 입 크기가 커지지 않아, 큰 크기의 먹이보
다는 많은 양의 먹이를 먹는 것으로 밝혔다(Baeck et al., 2012).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연안에 골고루 분포 서식
하고 있는 말쥐치 자원의 급격히 감소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
토는 물론, 자원회복을을 위한 지속적인 생태학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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