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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어등 교체 설치 전후의 

값이 복원성 판정 기준보다 충분한 여유가 있으므로 과

적상태가 아니라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덕션 집어등도 어획성능은 유

지하면서도 동급어선 대비 유류비는 약 40% 이상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의 복원성능 기준도 만족

하므로 새로운 집어등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

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덕션 집어등과 메탈할라이드 집어등을 설치한 

어선의 조업자료와 유류사용량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획성능 확인과 풍압면적의 증가에 따른 어선의 거동

분석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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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연안 정치망에 어획된 어류의 종조성 및 계절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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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composition and seasonal variations of fishes collected by set net in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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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samples were collected by a set net from April to December 2020 at the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to 

determine fish species composition and seasonal variation. A total of 330,675 fish (1,032,578 g) representing 56 species 

belonging to 39 families were collected during the sampling period. The dominant species were Engraulis japonicus, Trachurus 

japonicus and Trichiurus japonicus, which accounted for 98.1% of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and 87.5% of the total 

biomass collected. E. japonicus and Chelidonichthys spinosus appeared every month off the coast of the Tongyeong.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number of individuals of fish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at the dissimilarity level of 57%, and 

the results of ANOSIM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ty structure among the two groups.

Keywords: Species composition, Seasonal variation, Set net, Tongyeong

서 론

경상남도 통영 연안 해역은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도

서지역을 포함하는 남해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육지

와 도서 주변은 수심이 10 m 미만으로, 잘피밭과 같은 

해초지로 구성된 미소서식지가 많아 어류의 은신처 및 

성육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rish, 1989; 

Nakamura and Tsuchiya, 2008; Yoon et al., 2010; Gwak 

et al., 2016). 뿐만 아니라 이 해역은 쿠로시오 난류의 

지류인 쓰시마 난류의 강화로 인해 전 수층이 수온 상승

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계절에 따라 난류 세력이 확장되

면 멸치와 같은 연안성 난류성 부어류들이 통영 주변해

역에 출현한다(Choo, 2002; Seong et al., 2010). 

최근 수온변동이나 연안개발 등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류 자원의 회유경로 변화 및 어획량 변동에 영향

을 미치고 있어 어류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어류 

종조성 및 계절변동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정치망은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어

류의 통로를 길그물로 차단하고 통그물로 유도하여 어

획하는 함정어법에 속하는 어법으로, 대량의 어군이 회

유하는 길목을 선택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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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이 좌우되는 어법이다(Kim et al., 1998). 정치망 

어업은 주로 회유성 부어류의 자원변동 연구에 주로 이

용되고 있다. 

이전 정치망에서 어획된 어류 종조성 및 어획량변동에 

관한 연구는 동해 남부 연안(Song et al., 2022), 동해 중부 

연안(Lee et al.,  2021a), 남해(Kim et al., 2013; Jung et 

al., 2014), 제주(Kim et al., 2014; Lee et al., 2021b) 등에

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통영 연안 정치망에 어획된 어류 

종조성 및 군집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통영 장도 연안에 설치된 정치망

에서 어획되는 어류상을 파악하고, 월별 종조성 및 양적

변동을 알아보고자 이를 통해 연안에 회유하는 부어류 

자원변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는 경남 통영시 인평동 장도 연안(34°51'13"N; 

128°21'24"E: Fig. 1)에 설치된 정치망(길이 160 m, 폭 

30 m, 길그물 150 m, 수심 7 m)에서 어기인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일어획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매월 

1회 하루 어획된 어획물의 일부를 랜덤샘플 하였고, 아

이스박스에 냉장 상태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

센터 측정실로 운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해역의 해양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

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http://www.khoa.go.kr/ 

oceangrid/khoa/koofs.do)의 통영지역 조위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 중 어획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관측된 수온

과 염분자료를 이용하였다. 샘플된 어류는 Kim et al. 

(2005)에 따라 종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분류체계 및 학

명은 ‘FishBase’ (Froese and Pauly, 2022)를 따랐다. 분

류된 각 어체의 전장과 갈치 항문장은 0.1 mm까지, 체중

은 1 g까지 측정하였다. 

월별 어류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hannon-Weaver

의 종다양도지수(H′)를 구하였다(Shannon and Weaver, 

1949). 통계분석 데이터는 우점종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출현 개체수 자료를 로그변환(log10[x+1])하여 분

석에 이용하였다. 월별 어류 군집의 차이 분석은 Bray 

and Curtis (1957)의 유사도지수(similarity)를 산출 후, 

nMDS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분석 및 환

경요인과의 관계를 시각화 하였고, ANOSIM (one-way 

analysis of similarity) 분석을 통해 군집분석의 결과로 

구분되는 월별 어류 군집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그룹 간의 차이에 기여한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 

SIMPER (similarity percentages)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R Studio (R Version 4.2.0)에

Fig. 1. Map of the survey site in Tongyeong, Korea and photographs of set net installed nearby Jang-do Islan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11 

통영 연안 정치망에 어획된 어류의 종조성 및 계절변동

생산량이 좌우되는 어법이다(Kim et al., 1998). 정치망 

어업은 주로 회유성 부어류의 자원변동 연구에 주로 이

용되고 있다. 

이전 정치망에서 어획된 어류 종조성 및 어획량변동에 

관한 연구는 동해 남부 연안(Song et al., 2022), 동해 중부 

연안(Lee et al.,  2021a), 남해(Kim et al., 2013; Jung et 

al., 2014), 제주(Kim et al., 2014; Lee et al., 2021b) 등에

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통영 연안 정치망에 어획된 어류 

종조성 및 군집 구조에 관한 연구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

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통영 장도 연안에 설치된 정치망

에서 어획되는 어류상을 파악하고, 월별 종조성 및 양적

변동을 알아보고자 이를 통해 연안에 회유하는 부어류 

자원변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재료 및 방법

조사는 경남 통영시 인평동 장도 연안(34°51'13"N; 

128°21'24"E: Fig. 1)에 설치된 정치망(길이 160 m, 폭 

30 m, 길그물 150 m, 수심 7 m)에서 어기인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일일어획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매월 

1회 하루 어획된 어획물의 일부를 랜덤샘플 하였고, 아

이스박스에 냉장 상태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

센터 측정실로 운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해역의 해양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

사원 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http://www.khoa.go.kr/ 

oceangrid/khoa/koofs.do)의 통영지역 조위관측소에서 

측정된 자료 중 어획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관측된 수온

과 염분자료를 이용하였다. 샘플된 어류는 Kim et al. 

(2005)에 따라 종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분류체계 및 학

명은 ‘FishBase’ (Froese and Pauly, 2022)를 따랐다. 분

류된 각 어체의 전장과 갈치 항문장은 0.1 mm까지, 체중

은 1 g까지 측정하였다. 

월별 어류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hannon-Weaver

의 종다양도지수(H′)를 구하였다(Shannon and Weaver, 

1949). 통계분석 데이터는 우점종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월별 출현 개체수 자료를 로그변환(log10[x+1])하여 분

석에 이용하였다. 월별 어류 군집의 차이 분석은 Bray 

and Curtis (1957)의 유사도지수(similarity)를 산출 후, 

nMDS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분석 및 환

경요인과의 관계를 시각화 하였고, ANOSIM (one-way 

analysis of similarity) 분석을 통해 군집분석의 결과로 

구분되는 월별 어류 군집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그룹 간의 차이에 기여한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 

SIMPER (similarity percentages)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R Studio (R Version 4.2.0)에

Fig. 1. Map of the survey site in Tongyeong, Korea and photographs of set net installed nearby Jang-do Island.

서 Vegan package (Oksanen et al., 2015)의 ‘metaMDS’, 

‘envfit’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ggplot2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였다.

결 과

수온 및 염분 특성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통영 연안의 월별 수온과 

염분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Fig. 2). 수온은 12월

에 11.6℃로 가장 낮았고, 8월에 24.3℃로 가장 높았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점차 상승하다가, 8월부터 12월까지

는 수온이 하락하였다. 염분은 29.2~33.9 psu 범위로, 

7~9월에 29.2~30.8 psu 범위로 낮았고, 그 외에는 

31.8~33.9 psu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어류 종조성

통영 연안에서 조사기간 동안 총 39과 56종 330,675

개체가 어획되었다(Table 2). 그 중 망둑어과(Gobiidae), 

전갱이과(Carangidae)가 각 4종, 청어과(Clupeidae) 3종

을 차지하였고, 그 외 망상어과(Embiotocidae), 멸치과

(Engraulidae), 쥐노래미과(Hexagrammidae) 등 총 9개의

Groups

One-way ANOSIM SIMPER

R value P value Average dissimilarity (%) Discriminating species Contribution (%)

A vs. B 0.833 0.029 57.12

Scomberomorus niphonius

Saurida undosquamis

Thryssa kammalensis

Trichiurus japonicus

Neoditrema ransonnetii

5.52

4.43

4.36

4.35

4.22

Bold text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ANOSIM).

Table 1. ANOSIM and SIMPER results comparing species composition according to groups

Fig. 2. Monthly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in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Fig. 3. Monthly variation of number of individuals (A), 

biomass (B), number of species (C) and diversity index 

(D) of fishes collected by set net fishery in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from April to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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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각 2종, 나머지 12개 과는 각 1종을 차지하였다. 

어종별 어획된 개체수는 멸치(Engraulis japonicus)가 

321,261개체로 전체 개체수의 97.2%를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전갱이(Trachurus japonicus)가 1,831개체(0.6%), 

주둥치(Nuchequula nuchalis) 1,564개체(0.5%), 갈치

(Trichiurus japonicus) 1,358개체(0.4%) 순이었다. 생체

량은 멸치가 801,141 g으로 전체 어류 어획량의 77.6%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갱이가 57,539 g (5.6%), 갈

치 44,605 g (4.3%), 전어(Konosirus punctatus) 30,045 

g (2.9%) 순으로 높았다. 9회 조사 중 6회 이상 어획된 

종은 총 12종으로 그 중 멸치, 성대(Chelidonichthys spinosus)

가 9회, 망상어(Ditrema temminckii), 복섬(Takifugu niphobles)

이 8회, 전어, 주둥치, 청멸(Thryssa kammalensis)이 7회, 

전갱이, 갈치, 인상어(Neoditrema ransonnetii), 학공치

(Hyporhamphus sajori), 열동가리돔(Jaydia lineata)이 6

회 어획되었다. 그 외 5회 미만으로 어획된 어종은 44종

으로 전체 어획 종의 78.6%를 차지하였다. 월별 개체수

와 생체량은 2020년 7월에 174,550개체 583,446 g으로 

가장 높았고, 12월에 306개체 8,781 g으로 가장 낮았다

(Fig. 3A, B). 월별 출현 종수는 2020년 4,8월에 28종으

로 가장 많았고, 11월에 13종으로 가장 낮았다(Fig. 3C). 

종다양도지수는 12월에 2.0으로 가장 높았고, 7월에 

0.005로 가장 낮았다(Fig. 3D).

월별 군집구조 분석

조사기간 동안 어획된 어류의 월별 출현량 데이터를 

이용해 Bray-Curtis 유사도를 구하였다. 분석결과 크게 2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비모수다차원척도법(NMDS)

으로 분석했을 때 분석 및 환경요인 분석결과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인 4, 5, 6, 7월이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A그룹, 수온이 하강하는 시기인 8, 9, 10월이 중앙에서 

우측 B그룹으로 구분되었고, 11월, 12월은 그룹으로 구

분되지 않았다. A, B그룹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SIM 분석결과, A그룹과 B그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ANOSIM, Global R = 0.833, p < 

0.05)(Table 1). 또한 A, B 각 그룹을 구별하는 기여종을 

확인하기 위해 SIMPER 분석결과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 매퉁이(Saurida undosquamis), 갈치는 8, 9, 

10월에 대부분 출현하였고, 청멸은 4, 5월에도 일부 어

획되었으나 98.7%가 8, 9, 10월에 출현하였다. 반면 인

상어는 4, 5, 6, 7월에 대부분 출현해 두 그룹을 구분하는

데 기여도가 높았다(Table 1).

우점종의 월별 출현량 변화와 길이분포

개체수에서 우점한 상위 5종(멸치, 전갱이, 주둥치, 갈

치, 청멸)의 월별 출현량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5). 멸치는 매월 출현하였으며, 7월에 173,002개체

로 가장 많은 개체가 출현하였다. 반면 8, 9, 12월에는 

200개체 이하로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전갱이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평균 456개체가 출현하다 10월, 11월

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출현하지 않

았다. 주둥치는 4월에 738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고, 이후 8월까지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갈치와 

청멸은 각각 7월과 9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나타났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점종의 전장분포를 보면 가장 많이 채집된 멸치의 

경우 전장 3.0~13.4 cm의 범위로 4월에 3.4~10.0 cm, 

평균 6.6 cm로 5.0 cm, 9.0 cm 개체의 비중이 높았고 

5월에는 5.0~10.7 cm, 평균 7.0 cm로 6.0 cm 개체의 비

중이 높았다. 6월에는 4.4~9.8 cm, 평균 7.4 cm로 9.0 

cm 크기의 대형개체 비중이 높아졌다. 7월, 8월에는 각

각 평균 8.1 cm, 9.6 cm로 점차 대형개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9월 4.2~13.4 cm, 10월부터 12월까

지는 평균 6.5 cm의 개체가 출현하였다. 전갱이의 전장

범위는 9.2~24.7 cm로 6월부터 평균 10.5 cm 개체들이 

Fig. 4.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plots

based on the Bray – Curtis similarities in the biomass of

fishes with temperature and salinity by month and group

in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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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각 2종, 나머지 12개 과는 각 1종을 차지하였다. 

어종별 어획된 개체수는 멸치(Engraulis japonicus)가 

321,261개체로 전체 개체수의 97.2%를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전갱이(Trachurus japonicus)가 1,831개체(0.6%), 

주둥치(Nuchequula nuchalis) 1,564개체(0.5%), 갈치

(Trichiurus japonicus) 1,358개체(0.4%) 순이었다. 생체

량은 멸치가 801,141 g으로 전체 어류 어획량의 77.6%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전갱이가 57,539 g (5.6%), 갈

치 44,605 g (4.3%), 전어(Konosirus punctatus) 30,045 

g (2.9%) 순으로 높았다. 9회 조사 중 6회 이상 어획된 

종은 총 12종으로 그 중 멸치, 성대(Chelidonichthys spinosus)

가 9회, 망상어(Ditrema temminckii), 복섬(Takifugu niphobles)

이 8회, 전어, 주둥치, 청멸(Thryssa kammalensis)이 7회, 

전갱이, 갈치, 인상어(Neoditrema ransonnetii), 학공치

(Hyporhamphus sajori), 열동가리돔(Jaydia lineata)이 6

회 어획되었다. 그 외 5회 미만으로 어획된 어종은 44종

으로 전체 어획 종의 78.6%를 차지하였다. 월별 개체수

와 생체량은 2020년 7월에 174,550개체 583,446 g으로 

가장 높았고, 12월에 306개체 8,781 g으로 가장 낮았다

(Fig. 3A, B). 월별 출현 종수는 2020년 4,8월에 28종으

로 가장 많았고, 11월에 13종으로 가장 낮았다(Fig. 3C). 

종다양도지수는 12월에 2.0으로 가장 높았고, 7월에 

0.005로 가장 낮았다(Fig. 3D).

월별 군집구조 분석

조사기간 동안 어획된 어류의 월별 출현량 데이터를 

이용해 Bray-Curtis 유사도를 구하였다. 분석결과 크게 2

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고, 비모수다차원척도법(NMDS)

으로 분석했을 때 분석 및 환경요인 분석결과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인 4, 5, 6, 7월이 중앙을 기준으로 좌측 

A그룹, 수온이 하강하는 시기인 8, 9, 10월이 중앙에서 

우측 B그룹으로 구분되었고, 11월, 12월은 그룹으로 구

분되지 않았다. A, B그룹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SIM 분석결과, A그룹과 B그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ANOSIM, Global R = 0.833, p < 

0.05)(Table 1). 또한 A, B 각 그룹을 구별하는 기여종을 

확인하기 위해 SIMPER 분석결과 삼치(Scomberomorus 

niphonius), 매퉁이(Saurida undosquamis), 갈치는 8, 9, 

10월에 대부분 출현하였고, 청멸은 4, 5월에도 일부 어

획되었으나 98.7%가 8, 9, 10월에 출현하였다. 반면 인

상어는 4, 5, 6, 7월에 대부분 출현해 두 그룹을 구분하는

데 기여도가 높았다(Table 1).

우점종의 월별 출현량 변화와 길이분포

개체수에서 우점한 상위 5종(멸치, 전갱이, 주둥치, 갈

치, 청멸)의 월별 출현량 변동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 5). 멸치는 매월 출현하였으며, 7월에 173,002개체

로 가장 많은 개체가 출현하였다. 반면 8, 9, 12월에는 

200개체 이하로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전갱이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평균 456개체가 출현하다 10월, 11월

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출현하지 않

았다. 주둥치는 4월에 738개체로 가장 많은 개체수가 

출현하였고, 이후 8월까지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갈치와 

청멸은 각각 7월과 9월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나타났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점종의 전장분포를 보면 가장 많이 채집된 멸치의 

경우 전장 3.0~13.4 cm의 범위로 4월에 3.4~10.0 cm, 

평균 6.6 cm로 5.0 cm, 9.0 cm 개체의 비중이 높았고 

5월에는 5.0~10.7 cm, 평균 7.0 cm로 6.0 cm 개체의 비

중이 높았다. 6월에는 4.4~9.8 cm, 평균 7.4 cm로 9.0 

cm 크기의 대형개체 비중이 높아졌다. 7월, 8월에는 각

각 평균 8.1 cm, 9.6 cm로 점차 대형개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9월 4.2~13.4 cm, 10월부터 12월까

지는 평균 6.5 cm의 개체가 출현하였다. 전갱이의 전장

범위는 9.2~24.7 cm로 6월부터 평균 10.5 cm 개체들이 

Fig. 4.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plots

based on the Bray – Curtis similarities in the biomass of

fishes with temperature and salinity by month and group

in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Fig. 5. Monthly variations of dominant species in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from April to December 2020.

Fig. 6. Monthly length distribution of the dominant species in the coastal waters off Tongyeong, Korea from April to 

Decemb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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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기 시작해 7월 평균 12.0 cm, 8월 평균 15.2 cm, 

9월 15.6 cm, 10월, 11월 각각 평균 16.6, 17.0 cm로 

증가하였다. 주둥치는 전장범위 5.1~13.5 cm로 4월 평

균 8.4 cm에서 10월 평균 10.8 cm까지 증가하였고, 11월

에는 출현하지 않았다가 12월에 평균 9.1 cm의 개체들

이 출현하였다. 갈치의 항문장은 3.8~25.8 cm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6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평균 5.7, 10.2, 14.0, 

15.0, 21.0, 23.2 cm로 점차적으로 항문장 길이가 증가하

였다(Fig. 6). 

고 찰

조사기간 동안 통영 연안의 월별 수온은 12월에 11.

6℃로 가장 낮았고, 8월에 24.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통영 연안에서 수행된 수온 변동 특성(Kim et al., 2016a)

와 유사하였다. 염분의 경우 7~9월에 29.2~30.8 psu 범

위로 낮았는데 이는 강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염분이 낮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총 39과 56종 

330,675개체가 어획되었다. 인근해역 선행 연구인 거제 

다포 정치망(Jung et al., 2014)에서는 2011년 36과 46종, 

2012년 25과 41종이 출현하였고, 거제 능포 정치망

(Cha, 2009)에서는 2003년 32종, 2004년 38종이 출현하

였다. 이번 조사 지역의 출현 종수와 비교해보면 통영 

연안 정치망이 56종으로 더 많은 종수가 출현하였다. 

Hwang and Lee (1999)는 수심에 따라서 어류 종조성에 

차이가 있으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여름철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겨울철에 출현 종수가 많다고 보고하였

는데 다포 정치망(Jung et al., 2014)은 17~23 m, 능포 

정치망(Cha, 2009)은 30 m 미만에 설치되어 이번 연구

와 출현 종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멸치가 전체 어류 생체량의 77.6%를 차

지하였고, 전갱이가 5.6%, 갈치가 4.3%, 전어 2.9% 순으

로 우점하였다. 인근 해역인 능포에서 수행된 정치망에

서는 전갱이 57.5%, 갈치 12.9%, 멸치 10.6% 순으로 

우점하였고, 거제 다포 정치망에서도 개체수에 있어서 

전갱이, 멸치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우점하였다(Cha, 

2009; Jung et al., 2014). 따라서 주로 회유성 부어류가 

정치망 어구의 특성에 따라 공통 우점종으로 어획된 것

으로 판단된다.

통영 연안에서 멸치는 매월 출현하였으며, 4~7월에 

전체 개체수의 82.8%가 출현하여 가장 많은 개체가 출

현하였고 8, 9, 12월에는 200개체 이하로 어획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Ko et al. (2010)은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여수, 통영 주변 연안역의 멸치 난자치어 분포 밀도를 

조사하였는데, 멸치 난자치어는 통영 남쪽해역과 욕지

도 주변해역에서 난은 750 ind./m2

 (5월), 자치어는 통영 

주변해역에서 343 ind./m2

 (5월), 300 ind./m
2

 (6월)로 분

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7월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난자치어가 분포했고, 8월에는 

5~7월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여, 이번 

통연 연안 정치망에서 어획된 멸치의 월별 개체수 변동 

양상과 일치하였다. 

멸치 전장분포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월, 8월

에는 점차 대형개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9월 

4.2~13.4 cm,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6.5 cm의 개체가 

출현하였는데, Kim and Kang (1992)은 멸치 산란생태 

연구를 통해 9월에 12.0 cm 이상 체급에서 산란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작은 개체의 경우 늦봄부터 초여름에 산란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4월에 출현한 작은 개

체들과 9월부터 출현한 대형개체의 경우 산란에 참여하

는 개체가 통연 연안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갱이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평균 456개체가 출현

하다 10월과 11월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Cha et al. (2009)에 따르면 3~7월

에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산란된 전갱이가 주 회유경로

를 통해서 남해 연안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에서 6월부터 출현한 전갱이는 최소 체장 

8.5 cm로 남해 연안으로 가입한 개체가 관찰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7~11월 전갱이의 평균 체장은 월별로 

증가하였다가 11월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Kim 

et al. (1994)은 전갱이는 연안의 표층에서 주로 서식하

다가 성장함에 따라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12월

에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의 지역별, 월별 출현량 

자료를 분석하여 나누어진 그룹의 SIMPER 분석 결과 

삼치는 8~11월까지만 출현하였고, 평균 전장 27.1~40.9 

cm로 성장했다. Kim et al. (2016b)은 우리나라 정치망

에서 어획된 삼치의 월별 체장조성을 보면 8월에 가랑이

체장 21 cm의 소형 개체와 함께 30 cm 이하의 신규가입

군이 출현하는데 이는 춘계에 산란되어 성장한 당세어

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출현한 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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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기 시작해 7월 평균 12.0 cm, 8월 평균 15.2 cm, 

9월 15.6 cm, 10월, 11월 각각 평균 16.6, 17.0 cm로 

증가하였다. 주둥치는 전장범위 5.1~13.5 cm로 4월 평

균 8.4 cm에서 10월 평균 10.8 cm까지 증가하였고, 11월

에는 출현하지 않았다가 12월에 평균 9.1 cm의 개체들

이 출현하였다. 갈치의 항문장은 3.8~25.8 cm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6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평균 5.7, 10.2, 14.0, 

15.0, 21.0, 23.2 cm로 점차적으로 항문장 길이가 증가하

였다(Fig. 6). 

고 찰

조사기간 동안 통영 연안의 월별 수온은 12월에 11.

6℃로 가장 낮았고, 8월에 24.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통영 연안에서 수행된 수온 변동 특성(Kim et al., 2016a)

와 유사하였다. 염분의 경우 7~9월에 29.2~30.8 psu 범

위로 낮았는데 이는 강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염분이 낮

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기간 동안 총 39과 56종 

330,675개체가 어획되었다. 인근해역 선행 연구인 거제 

다포 정치망(Jung et al., 2014)에서는 2011년 36과 46종, 

2012년 25과 41종이 출현하였고, 거제 능포 정치망

(Cha, 2009)에서는 2003년 32종, 2004년 38종이 출현하

였다. 이번 조사 지역의 출현 종수와 비교해보면 통영 

연안 정치망이 56종으로 더 많은 종수가 출현하였다. 

Hwang and Lee (1999)는 수심에 따라서 어류 종조성에 

차이가 있으며 수심이 얕은 곳에서는 여름철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겨울철에 출현 종수가 많다고 보고하였

는데 다포 정치망(Jung et al., 2014)은 17~23 m, 능포 

정치망(Cha, 2009)은 30 m 미만에 설치되어 이번 연구

와 출현 종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멸치가 전체 어류 생체량의 77.6%를 차

지하였고, 전갱이가 5.6%, 갈치가 4.3%, 전어 2.9% 순으

로 우점하였다. 인근 해역인 능포에서 수행된 정치망에

서는 전갱이 57.5%, 갈치 12.9%, 멸치 10.6% 순으로 

우점하였고, 거제 다포 정치망에서도 개체수에 있어서 

전갱이, 멸치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우점하였다(Cha, 

2009; Jung et al., 2014). 따라서 주로 회유성 부어류가 

정치망 어구의 특성에 따라 공통 우점종으로 어획된 것

으로 판단된다.

통영 연안에서 멸치는 매월 출현하였으며, 4~7월에 

전체 개체수의 82.8%가 출현하여 가장 많은 개체가 출

현하였고 8, 9, 12월에는 200개체 이하로 어획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Ko et al. (2010)은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여수, 통영 주변 연안역의 멸치 난자치어 분포 밀도를 

조사하였는데, 멸치 난자치어는 통영 남쪽해역과 욕지

도 주변해역에서 난은 750 ind./m2

 (5월), 자치어는 통영 

주변해역에서 343 ind./m2

 (5월), 300 ind./m
2

 (6월)로 분

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7월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은 난자치어가 분포했고, 8월에는 

5~7월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여, 이번 

통연 연안 정치망에서 어획된 멸치의 월별 개체수 변동 

양상과 일치하였다. 

멸치 전장분포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월, 8월

에는 점차 대형개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9월 

4.2~13.4 cm, 10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6.5 cm의 개체가 

출현하였는데, Kim and Kang (1992)은 멸치 산란생태 

연구를 통해 9월에 12.0 cm 이상 체급에서 산란을 한다고 

보고하였고, 작은 개체의 경우 늦봄부터 초여름에 산란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4월에 출현한 작은 개

체들과 9월부터 출현한 대형개체의 경우 산란에 참여하

는 개체가 통연 연안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갱이의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평균 456개체가 출현

하다 10월과 11월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에는 출현하지 않았다. Cha et al. (2009)에 따르면 3~7월

에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산란된 전갱이가 주 회유경로

를 통해서 남해 연안으로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에서 6월부터 출현한 전갱이는 최소 체장 

8.5 cm로 남해 연안으로 가입한 개체가 관찰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7~11월 전갱이의 평균 체장은 월별로 

증가하였다가 11월 이후에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Kim 

et al. (1994)은 전갱이는 연안의 표층에서 주로 서식하

다가 성장함에 따라 깊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12월

에는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어류의 지역별, 월별 출현량 

자료를 분석하여 나누어진 그룹의 SIMPER 분석 결과 

삼치는 8~11월까지만 출현하였고, 평균 전장 27.1~40.9 

cm로 성장했다. Kim et al. (2016b)은 우리나라 정치망

에서 어획된 삼치의 월별 체장조성을 보면 8월에 가랑이

체장 21 cm의 소형 개체와 함께 30 cm 이하의 신규가입

군이 출현하는데 이는 춘계에 산란되어 성장한 당세어

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출현한 삼치는 

춘계에 산란되어 성장한 삼치가 통영 연안으로 가입되

어 11월까지 통영 연안에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상어의 경우 4~7월에 전체 개체수의 99.5%가 출현하

였는데 Lee et al. (2018)은 통영 연안에서 잠수관찰을 

통해 인상어는 5월부터 관찰되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출

산된 10~15 cm의 작은 개체들이 출현한다고 보고하였

다. 이번 연구에서 인상어는 4월부터 평균 전장 14.7 cm

의 개체들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6월에는 11.4 cm, 7월에

는 7.4 cm의 개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4월에 성어

개체가 어획되고 이후에는 성어와 출산된 작은 개체들

이 같이 어획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정치망 어획자료 

분석을 통해 연안에 내유하는 주요 부어류의 종조성 및 

계절변동을 파악하여 연안 수산자원을 관리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연구는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 통영 연안 

정치망에서 어류 종조성과 계절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채집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39과 56종 총 330,675개체

(1,032,578 g)가 채집되었다. 우점종은 멸치(Engraulis 

japonicus), 전갱이(Trachurus japonicus), 갈치(Trichuus 

japonicus) 3종이 전체 개체수의 98.1%, 전체 생체량의 

87.5%를 차지하였다. 통영 연안에서 매달 출현한 종은 

멸치, 성대(Chelidonichthys Spinosus)였다. 개체수에 따

른 군집분석은 비유사도 57%의 수준에서 두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ANOSIM 분석 결과 두 그룹 간의 군집 

구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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