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석사학 논문

참조기 망 어업  현황과 

어획변동에 한 연

제주대학  산업대학원

어 업 학 과

강  

2011년 7월



사학 논문

참조기 망 어업  현황과 

어획변동에 한 연

지도 수    

제주대학  산업대학원

어 업 학 과

강    

2011년 7월



참조기 망 어업  현황과 

어획변동에 한 연

지도교수 서 두 옥

강 성 국

이 논문을 수산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7월

강성국의 수산학 석사학 논문을 인 함

2011년 7월

심사 원장 안 장  

원 최 찬 문  

원 서 두 옥  

제주 학교 산업 학원

2011년 7월



StudyontheStatusandthecatchfluctuation

ofoff-shoredriftgillnetfishery

fortheyellow croaker

SeongKuk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Du-Ok Seo)

A Thesissubmittedinpartialfulfillmentofthe

requirementforthedegreeofMasterof

FisheriesScience

DepartmentofFishery

GraduateSchoolofIndustry

JejuNationalUniversity

2011. 7



- i -

목 차

요 약 문 ································································································································ⅰ

제 1장 서 언 ··························································································································1

제 2장 참조기 생태··············································································································3

제 3장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황 ················································································6

1.자료 방법····················································································································6

2.결과····································································································································6

1)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어선세력················································································6

2)어구의 구성 어선구조····························································································7

3)어구의 투망 황········································································································12

4)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선의 조업장비 조업방법············································16

5)조업 어장 수역······································································································22

제 4장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어획 변동 ····································································24

1.자료 방법··················································································································24

2.결과··································································································································24

1)연도별 참조기 어획량 변동······················································································24

2)월별 참조기 어획량 변동··························································································25

3)어구별 어획량 변동····································································································26

4)유자망어업의 생산량 단 노력당 어획량······················································28

제 5장 고 찰 ························································································································33

제 6장 요 약 ························································································································36

제 7장 참고 문헌 ················································································································38



- ii -

ListofFigure

Fig.2-1.Thefeatureonthetaxonomyoftheyellow croaker.···································3

Fig.2-2.Migrationroutesoftheyellow croaker.···························································5

Fig.3-1.Driftgillnetwiththequarterrope.··································································9

Fig.3-2.Driftgillnetwithoutthequarterrope.··························································10

Fig.3-3.Fishingboatfortheyellow croakeraroundChuja.····································12

Fig.3-4.Hauloperatingwiththequarterrope.····························································15

Fig.3-5.Hauloperatingwithmanpower.·····································································15

Fig.3-6.HaulingschemewiththequarterropeandV-typenethaulerof

3step.····················································································································16

Fig.3-7.V-typenethaulerof3step.··············································································16

Fig.3-8.HaulingschemewithV-typenethaulerof5stepwithout

thequarterrope.·································································································17

Fig.3-9.Nethaulerof5step.····························································································17

Fig.3-10.OperatingwithV-typenethaulerof5stepwithout

thequarterrope.·································································································17

Fig.3-11.HaulingschemewithScrew-typenethaulerof4stepwithout

thequarterrope.·································································································18

Fig.3-12.Screw-typenethaulerof4step.·····································································18

Fig.3-13.Operatingwithscrew-typenethaulerof4step

withoutthequarterrope.·················································································18

Fig.3-14.Fishinggearonboardforfishing.·································································21

Fig.3-15.GPSpositioninfishingground.·····································································21

Fig.3-16.Intervalsoffishingboatsonradarbeforecasting.····································22

Fig.3-17.Castingfirstbuoy.·······························································································22

Fig.3-18.Castingthedriftgillnetfortheyellow croaker.······································23

Fig.3-19.Personalallotmentforcasting.·········································································23

Fig.3-20.Fishingboatwiththeswingropeaftercasting.········································24



- iii -

Fig.3-21.Schemeofthedriftgillnetwiththequarterropeaftercasting.·········24

Fig.3-22.Startofhauloperating.······················································································26

Fig.3-23.Hoistingswingrope.··························································································26

Fig.3-24.Hauloperatingoffirstpartofthedriftgillnet.······································26

Fig.3-25.Hauloperatingbyhaulerof5step.······························································27

Fig.3-26.Haulingprocess.··································································································27

Fig.3-27.Personalallotmentforhauling.·······································································27

Fig.3-28.1n.milemovemontofX-typebythedriftgillnetinoperating.·········29

Fig.3-29.1n.milemovemontofX-type,2n.milemovementof⋀-type

or⋁-typebythedriftgillnetinoperating.···········································29

Fig.3-30.2.5n.milemovementof  -typebythedriftgillnetinoperating.·····29

Fig.3-31.Locationofthefishinggroundbymarinezone.·······································31

Fig.4-1.Theyearlycatchof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

(1980～2009)..··········································································································33

Fig.4-2.Themonthlycatchrateof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

(1980～2009).···········································································································34

Fig.4-3.Thecatchratebyfishinggearefortheyellow croaker

inkoreanwaters.(1980～2009).··········································································35

Fig.4-4.Thevariationoftheyearlycatchratebyfishinggears

for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1980～2009).·······························36

Fig.4-5.TherateoftheyellowcroakeronconsignmenttoTheNationalFederation

ofFisheriesCooperativesinJejuandJeon-nam(2004~2009).·································38

Fig.4-6.TherateofspeciesonconsignmentinJeju.·················································38

Fig.4-7.TherateofspeciesonconsignmentinJeon-nam.·······································39

Fig.4-8.Thecatchperfishingboatandunitwidthofthedriftgillnet

for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40

Fig.4-9.Thecatchperunittonnageandhorsepowerofthefishingboat

for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40

Fig.5-1.Picturewithin12n.mileonradar.··································································45

Fig.5-2.Picturewithin6n.mileonradar..···································································45



- iv -

Fig.5-3.Picturewithin3n.mileonradar.····································································45

Fig.5-4.Castingrangeandpositionoffishingboatsfortheyellow croaker

within3n.mile.onradar··················································································45



- v -

Listoftable

Table3-1.Statusoffishingboatfortheyellow croakeraccordingto

theNationalFederationofFisheriesCooperativesinJeju.·······················7

Table3-2.Statusoffishingboatfortheyellow croakeraccordingto

theNationalFederationofFisheriesCooperativesinJeon-nam.············7

Table3-3.Distributionoffishingboatfortheyellowcroakeraccordingto

theclassoftheboatandthedistrict(2009).······················································7

Table3-4.Distributionoffishingboatfortheyellowcroakeraccordingto

thepoweroftheboatandthedistrict.(2009).·············································7

Table3-5.Specificationonthetheappendageanddriftgillnet

withthequarterrope.························································································9

Table3-6.Specificationontheappendageanddriftgillnet

withoutthequarterrope.·················································································10

Table3-7.Fishinggroundbythedriftgillnetfortheyellow croaker.················31

Table4-1.Theyearlycatchrateofthefishinggearsfor

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35

Table4-2.SaleamountonconsignmentbytheNationalFederationof

FisheriesCooperativesinthedriftgillnet fortheyellow croaker.··37



- vi -

Summary

In order to obtain the fundamentaldata on the status and the catch

fluctuationoftheyellow croakerbytheoff-shoredriftgillnetinkoreawaters,

thispaperwasinvestigated centeringaroundJeon-nam andJeju.Thetotalcatch

oftheyellow croakerwas48,843M/Tin1980and7,035M/Tin1995.Sincethe

second halfin 1980s,thetotaloftheyellow croakerincreased and reached

39,713M/Tin1992.

Thecatchperiodoftheoff-shoredriftgillnetsinkoreanwaterswasfrom Jan.

toApr.ofthefirsthalfyearand from Sep.toDec.ofthelatterhalfyear,

respectively.Thecatchrateoftheyellow croakerwas41% inthefirsthalfyear

and47% inthelatterhalfyearuntil1990s.Butsince2000s,thatwaschangedto

21% inthefirsthalfyearand76% inthelatterhalfyear,respectively.

Upto1980s,thecatchrateoftheyellow croakerbythedanishseinereached

44.6% whileonly7.6% bythegillnet,respectively.Butsince2000,thecatchby

thegillnetincreasedgraduallyandreachedoverabout60% in2009.

Thecatchratebythedriftgillnetfor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

was8% in1980sand 4% in1990s.Butin2000,thecatchrateincreased to

27.2%.

Thecatchratesbythefishinggearsin2009wereintheorderof63% ingill

net,17% instow netonanchor,85inbuttom pairtrawl,2% indanishseine

andsoon.

The rate of the consignment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inJejuandJeon-nam wasintheorderof43% atMokpo,31% at

hanlim,10% Chujaandbelow 10% attheothersin2009,respectively.

Thecatchperunittonnagewas1.54M/Tin2004andshowedthemaximum

of4.12M/T in 2009.Thecatch perfishing boatwas53.25M/T in 2004and

showedthemaximum of142.41M/Tin2009.Thecatchperunitwidthoffishing

gearwas0.08M/Tin2004andshowedthemaximum of0.22M/Tin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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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언

참조기 유자망 어업은 어구분류상 유동식 다공 착어구류에 속하며 상어류

가 어구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딪친 상어류를 그물코에 꽂히게 해서 어획하는

어구류로서 그물은 기다란 띠 모양의 직사각형 그물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이다.어구에 부딪친 물고기가 잘 꽂힐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그물감의 상변에

뜸(부자)을 부착하고 하변에 발돌(침자)을 부착하여 수 에서 수직으로 뻗 서도

록 한 후 바다의 층부분을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면서 조우하는 군을 그물코에

꽂이도록 하여 어획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조기 유자망어업의 주 조업시기는 9월말에서 이듬해 3월말까지 약 7개월간

을 성어기로 보고 있어,이시기에만 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며 가장 많은 어

획을 올리는 반면,산란기인 4월～8월에는 갈치,고등어,옥돔 등을 상으로 어

업을 하지만 상품가치가 없어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까지도 경쟁력이 뒤쳐진 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참조기 유자망 어

업은 타 어업에 비해 조업선 어구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참조기를 선

상에서 빙장처리 한 후 육상에서 염장처리를 거쳐 냉동 건조시키는 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어획물의 선도유지가 잘되고,그로인해 상품가치가 높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참조기(Yellow croaker,LarimichthyspolyactisBleeker)는 부세,황강달이,민태

등과 같이 농어목 민어과 어류로,특히,부세와는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려우며,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형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근해 유자망,선망 등으로 어획되어 염장 건조

한 것을 굴비(屈非)라고 부르고 라남도 군 법성 포구에서 가공하면

굴비,제주도 추자도 포구에서 가공하면 참굴비이며, 혼상제에 빠지지 않고 상

에 오르는 물고기의 한가지인데 그만큼 가격도 비싸고,맛이 좋으며,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어민 소득에 있어서 높은 치를 차지하고 있다.

참조기 련 연구로는 한국근해 참조기 어장의 어황변동과 해양특성(박 등,

1992),참조기자원의 변동에 따른 분포역 변화(연 등,1991),동 국해․황해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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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어장분포와 해황과의 계(양 등,1982),참조기 어장의 해황 특성(백 등,

2004),참조기 어장의 어황 변동(백 등,2005),참조기 유자망의 망목선택성(김 등,

2009)등 여러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참조기 어종은 산란을 마친 어군이 1

0～11월에 수온이 낮아지면서 남하하기 시작하여 서해안의 부 이남에서 월동

장에 이르기까지 산발 으로 어장이 이루어지고,그 후 12월까지 제주도 남부의

동 국해 흑산도 근해에서 연간 70%이상 유자망,기선 인망( 끌이,외끌

이, 형기선 인망),안강망,선망 등을 이용하여 어획된다.근해어업에 있어서

경제 으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종으로서 우리나라 근해에 회유하는

한국군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주도 서남부의 심해에서 월동한 후 3월이

나 4월부터 서해안을 따라 북상·회유를 시작하여 4월부터는 산란을 하면서 계속

북상,5~6월에는 연평도 근해까지 도달하며 산란을 마친다.북상하는 한국군은

10월 하순부터 남하하여 11월 이후에는 월동장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배,1960).1970년 반에 비해 20% 이하로 어들었고,단 노력당 어획량

(CPUE)도 동 기간에 3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자원량과 재

생산이 가능한 성어 자원량은 70년 에 비하여 각각 20%와 14%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장 등,1992a).따라서 한국근해의 참조기는 자원이 크게 감소하

여 재생산 능력까지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 등,1992b).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1980년 부터 2000년 최근까지 자료를 토

로 우리나라 근해에서 형성되는 유자망어업의 어획량 변동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참조기 자원을 회복하고 합리 인 자원 리 방안을 제고하

고자, 남 제주도를 심으로 하여 한림수산 동조합,추자도 수산 동조합,

목포수산 동조합 등의 장 자료 조사와 함께 조합에 하는 참조기 유자

망 어업에 한 조업 실태 조사 참조기 어획량등을 조사·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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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참조기 생태

참조기는 어류의 분류학상

脊索動物門 Phylum Chordata

脊椎動物亞門 Subphylum Vertebrata

顎口上網 SuperclassAgnatha

硬骨魚網 ClassOsteichthyes

硬骨上目 SuperorderTeleostei

농어 目 OrderPercida

민어科 FamilySciaenidae

조기속 GenusPseudosciaena

Fig.2-1.Thefeatureonthetaxonomyoftheyellow croaker.

에 속하고 명으로 yellow croaker,일명으로는 Kiguchi라고 부르며,학명은

Pseudosciaenapolyactis,제주방언으로는 노란조기라 불리고,그 외형은 Fig.2-1과

같다.

형태 특징으로서 몸 빛깔은 등쪽은 회색을 띤 황 색, 아래쪽은 선명

한 황 색을 띠고 있으며,입술은 붉은 색을 띠고 입안은 희고 아가미구멍은 검

은 색을 띤다.몸의 형태는 가슴지느러미에서 뒷지느러미에 이르는 몸통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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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 없이 하고 길다란 사각형에 가깝고,등․뒷지느러미 연주부의 지느

러미막에는 기 에서 약 2/3이상이 작은 둥근비늘로 덮여 있으며,꼬리지느러미

에도 작은 비늘이 덮여있다.비늘은 다소 큰 편이며,등지느러미 기부에서

사이에 5～6 의 비늘이 있고, 구멍은 부세보다 크며 꼬리자루 높이도 두툼

한 편이다.

생태 특징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참조기는 지리 분포로 해양학 인 입지 조

건을 갖추고 있고,서․남해,발해만,동 국해역의 수심 40～160m인 바닥이 모

래나 펄인 층부분에 리 서식하고 있다.

참조기 Pseudosciaenapolyactis는 황해혼합군(黃海混合群),강소군(江 (jiangsu)

群) 강군(浙江(zhejiang)群)등 3개의 계통군이 있는데,황해혼합군은 발해

연안 압록강 하구역 한국서해안의 각지에서 산란한 후 9월부터 외해측으로

이동하여,황해 ․남부에서 제주도 서부 서남측 수역으로 남하하고,강소군

은 양자강 하구역의 북측에서 산란한 후 8～9월경에 이동하여,12월에서 이듬해

3월에 황해 ․남부로부터 동 국해의 깊은 수심에서 월동을 하며,4,5월부터

수온이 차 상승하면 산란장으로 이동을 한다. 강군은 2～3월에 국남부의

강근해에 출 한 후 4～5월에 연안역에서 산란하고 9월경부터 외해측으로 이

동하여 동계에 깊은 수심에서 월동하고 있다(ShojimaandOtaki,1982).

3개의 계통군 우리나라 황해로 회유하는 어군인 황해혼합군의 산란기는 3

월에서 늦으면 8월로 남쪽일수록 빠르고,북쪽일수록 늦으며,산란장은 우리나라

서해안 일 와 국 연안해역이다.산란 장은 30㎝정도면 3만～7만개의 알을

산란한다.성장은 1년이면 장 15㎝,2년이면 24㎝,3년이면 29㎝,4년이면 33㎝,

5년이면 35㎝,최 40㎝까지 성장한다.식성은 주로 새우류,젓새우류,단각류,

요각류 등 식물 풀랑크톤을 먹으며,때로는 작은 어류도 먹는다.산란기 에는

산란장에 모여 개구리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거나 물 로 튀어 오르는

습성이 있고,최근 어선세력의 발달로 제주도 남서해역인 월동장에서 참조기 과

다 어획으로 서해안으로 산란을 해 회유하는 어군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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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Migrationroutesoftheyellow cro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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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근해 참조기 유자망 황

1.자료 방법

우리나라 근해참조기유자망 조업실태 조업방법 분석은 라남도의 행정자

료인 라남도 5개 수산업 동조합(목포수 ,여수수 , 수 ,고흥수 ,신안

수 )의 실태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 6개 수 (제주

시 수 ,성산포수 ,서귀포수 ,한림수 ,모슬포수 ,추자도수 )의 실태자료

인 어선어업 황 통계자료와 련 조업선박을 상으로 하여 분석하 다.

2.결과

1)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어선세력

2008년 재 남 제주지역별 근해참조기유자망어업 허가건수를 보면,총

146건 제주지역이 69건(47.3%), 남지역이 77건(52.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 별로는 제주지역은 총 69건 추자도 수 이 52건(75%)으로 분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림수 이 8건,제주시수 이 7건,성산포,서귀포 수 이

각 1건을 나타내었다(Table3-1). 남지역은 총 77건 목포 수 이 41건(53%),

여수수 이 14건(18%), 수 10건(13%),그 외 삼천포 수 6건,고흥 3건,

신안 수 2건을 나타내었다(Table3-2).

근해 참조기유자망어업 어선 146척 20～30톤 미만이 64척(44%)으로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30～40톤 미만으로 43척(29%)이다.40～50톤 미만은 20척

(14%),50톤 이상이 11척(8%),20톤 미만이 8척(5%)이다(Table3-3).

제주권 어선 69척 30～40톤 미만이 33척(48%),20～30톤 미만이 28척(41%)

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40～50톤 미만과 50톤 이상이 각 3척(4%),20톤

미만은 2척(3%)순으로 나타났으며, 남권은 77척 20～30톤 미만이 36척(47%)

으로 가장 많고,40～50톤 미만은 17척(22%),30～40톤 미만 10척(13%),50톤 이

상 8척(10%),20톤 미만 6척(8%)으로 나타났다.

근해 참조기유자망어업 어선 146척에 한 톤수 마력수를 보면,평균톤수는

35톤,평균마력수는 566마력을 나타내었다.제주권 평균톤수 34톤,평균마력수

530마력, 남권 평균톤수 35톤,평균마력수 603마력으로 나타났다(Tabl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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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Cooperatives Jejucity Seong-san Seogwipo Han-lim Chu-ja Total

Numberoffishingboat

ofthedriftgillnet
7 1 1 8 52 69

Table3-1.Statusoffishingboatfortheyellow croakeraccordingtotheNational

FederationofFisheriesCooperativesinJeju. (unit:number)

FisheriesCooperativesGoheungMokpoShinanYeosu
Young

goang

Sam

cheonpo
Jindo Total

Numberoffishingboat

ofthedriftgillnet
3 41 2 14 10 6 1 77

Table3-2.Statusoffishingboatfortheyellowcroakeraccordingtothe National

FederationofFisheriesCooperativesinJeon-nam. (unit:number)

Tonnage

District
Total below20ton 20~30ton 30~40ton 40~50ton over50ton

Jeju
69

(100%)

2

(3%)

28

(41%)

33

(48%)

3

(4%)

3

(4%)

Joen-nam
77

(100%)

6

(8%)

36

(47%)

10

(13%)

17

(22%)

8

(10%)

Total
146

(100%)

8

(5%)

64

(44%)

43

(29%)

20

(14%)

11

(8%)

Table3-3.Distributionoffishingboatfortheyellow croakeraccordingtothe

classoftheboatandthedistrict(2009) (unit:number)

District Number
Average

tonnage(G/T)
Average

horsepower(H.P)

Jeju 69 34 530

Joen-nam 77 35 603

Total 146 35 566

Table3-4.Distributionoffishingboatfortheyellowcroakeraccordingtothe

poweroftheboatandthedistrict.(2009) (unit: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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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구의 구성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업의 어구는 1970년 까지 사용되었던 그물실은 나일론

210d6합사,망목이 크기는 5 (75mm)~4 (115mm),설(키)은 100코~260코가 사

용되었다.어구재료는 부자는 합성부자나 유리구,망태 표시부자는 오동나무,타

이어튜 ,페인트통(양철통)등이 사용되었고,투망 총 길이는 1,600~7,200m로서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국립수산진흥원,1970).1980년에 들어

서는 조업선박이 기계화되면서 양망을 간편화 하기 하여 Fig.3-2 Table3-5

와 같이 돋움 을 부착하여 각종 롤러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 반

까지 사용되었다.그러나 이후 인력구인난,고령화,조업경비 가 등으로 인하여

어업과정 생력화차원에서 다양한 양망기기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재는 Fig.3-3

Table3-6과 같이 부분 돋움 이 없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Fig.3-1의

돋움 (h),돋움 연결 (i)을 제외하고는 어구의 기본구조는 같다.어구구성의

기본단 인 1폭은 뜸 길이 25m를 기 으로 하는데,그물감은 PA계 210d6합사,

그물코(망목)크기는 5 (75mm)를 보편 으로 이용하 으나 최근에 와서는 어업

자원의 감소로 인해 어획강도를 높이기 하여 보통 망목 49mm～53mm를 사용

하고 있다.그물의 폭(설,키)은 200코가 보통인데,완성된 깊이는 략 10～12m

정도이며,600코(뻗인길이 45m)의 그물감에 뜸 을 PE∅9,26m내외(성형율 51%

내외),발 을 PE∅6,31m내외(성형율 54%내외)를 붙여 구성하며 발 의 길이

가 뜸 의 길이보다 약 5% 더 길다.발돌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도우넛형(무게

250g)인 것을 다량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투망과 양망시 그물에 걸

리는 등의 불편함으로 인해 납 재질이 포함된 발 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어구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실제 조업에 사용되는 어구의 폭 수는 어선톤수에 따라서

550～700폭 정도이며, 비어구를 100～200폭 정도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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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Driftgillnetwiththequarterrope.

a:Lint,b:Guarding,c:Floatline,d:Leadline,

e:Poachline,f:Float,g:Lead,h:Quarterrope,

i:Joininglineforquarterrope

Mark Part MaterialsandStandards Requirement

a Lint nylon210D/2×375mm 200×600mesh

b Guarding nylon210D/4×375mm 5mesh×2×45m

c Floatline PErope9φ 26m×2strand

b Poachline vinylonNec20/20×3 60m×2strand

e Leadline PErope6φ 31m×2strand

f Float plasticfloat(buoyance140g) 14

g Lead donut-typecement(weight250g) 8

h Quarterrope PErope15φ 28m

i
Joininglinefor
quarterrope PErope9φ 9m

Table3-5.Specificationontheappendageandthedriftgillnetwiththequarterrope.



- 10 -

Fig.3-2.Driftgillnetwithoutthequarterrope.

a:Lintb:Guardingc:Floatlined:Leadline,

e:Poachline f:Float,g:Lead

Mark Part MaterialsandStandards Requirement

a Lint nylon210D/2×349~53mm 200×600mesh

b Guarding nylon210D/4×375mm 5mesh×2×45m

c Floatline PErope9φ 26m×2strand

d Poachline vinylonNec20/20×3 60m×2strand

e Leadline PErope6φ 31m×2strand

f Float plasticfloat(buoyance140g) 14

g Lead donut-typecement(weight250g) 8

Table3-6.Specificationontheappendageandthedriftgillnetwithoutthe

quarter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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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해 참조기유자망 어선 조업방법

① 근해 참조기유자망 어선의 구조

참조기 유자망어선은 부분 FRP재질로 20～50톤 이 표 이며,구성과 구조

에 따른 배치도를 Fig.3-3에 나타내었다.Fig.3-3의 A는 실물도이며,B는 측면도

로 구조는 조타실(B①)을 심으로 바로 에 기 실(B②)에 주기 1 (평균 550

마력),보조기 2 (평균 190마력)가 설치되어져 있고,앞쪽 선수부 상갑 에는

그물 재칸(B③),그물 재칸을 심으로 앞과 뒤쪽에는 어창입구가 있고 바로

에는 어창과 비어구 보 창고(B④)가 있으며 조타실 뒷부분에는 취사실(B

⑤),그 은 선원 1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의 선원실(B⑥)이 있다.C는 평

면도로서 양망시에 사용되는 권양장치 시스템 치를 나타내고 있다.양망시 선

체 앙부의 기 실 양쪽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C①)에 의해 돋움 을 감아 올리

게 되는데 이때 돋움 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원활한 이동을 시키

기 한 도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선수(이물)양쪽에 “∪”형 모양의 돋움 유

도 롤러(C②)가 있으며 돋움 과 더불어 그물을 끌어올리기 한 권양장치(C③)

가 있고 선미(고물)쪽에는 부표기 연결 을 감아올릴 수 있는 홈 마찰차 롤러(C

④)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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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3-3.Fishingboatfortheyellow croakeraroundChuja.

(A):Fishingboat,(B):sideview,(C):plane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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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해 참조기유자망 어업의 조업방법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업의 조업방법은 어구의 구조에 따라 양망기기와 양망방

법이 다양하게 발 하 다.어구를 끌어올리기 한 방법으로는 1970년 말까지

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동력장치와 같이 병행 사용되었는데 양망장치로는 주기

로부터 벨트,삿갓형 톱니바퀴, 동축 등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이드드럼 장치에

의한 방법이 사용되었다.1980년에 들어서는 조업선박이 기계화되면서 양망을 간

편화하기 하여 Fig.3-4 Table3-5와 같이 돋움 을 부착하여 각종 롤러기기

등을 유압장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00년도 반까지 어구의 구조에 따

라 양망기기와 양망방법이 달리 사용되었다.

3단 V형 양망기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방법에서는 돋움 을 사용하는 어구를 3

단 V형 양망기를 이용하여 12명의 인력으로 양망이 이루어지는데 양망과정의 모

식도를 Fig.3-6,조업장면을 Fig.3-7에 나타냈다.돋움 을 선수에 있는 “∪”자

형 돋움 유도 롤러를 거쳐 사이드롤러로 감아올리면 연결 끝에 매달린 그물

첫 부분이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는 그물을 3단 V형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한

다. 한 양망시 조업선은 조류나 풍향을 선수 정면으로 받으면서 주기 은 사용

하지 않고 돋움 이 감기는 힘에 의해 진하면서 양망 한다.최근에는 이러한

조업방법과 양망기기는 근해 참조기 유자망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연안 자망어업

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인력구인난,고령화,조업경비 가 등으로 인하여 어업과정 생력

화차원에서 다양한 양망기기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재는 부분 돋움 이 없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최근 2006년 이후 조업과정의 생력화차원에서 부분

돋움 이 없는 어구가 사용되어지면서 여기에 맞는 양망기기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Fig.3-8~13).

5단 양망기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방법에서는 돋움 을 사용하지 않는 어구를

5단 V형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이 이루어지는데 양망과정의 모식도를 Fig.3-8

과 Fig.3-9,조업장면을 Fig.3-10에 나타내었다.배잡이 이나 망 을 5단 V형

양망기를 이용하여 감아올리면 연결 끝에 매달린 그물 첫 부분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그물을 5단 V형 양망기를 사용하여 양망한다.양망시 조업선은 돋움

을 사용하는 어구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조류나 풍향을 선미부에서 받으면서 주



- 14 -

기 을 이용하여 어구 치의 진행방향을 따라 이동하면서 조업이 이루어지며,이

러한 조업방법과 양망기기는 부분이 제주지역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선에서 많

이 사용되고 있다.

Fig.3-11,3-12,3-13은 돋움 을 사용하지 않고 4단 나선형 양망기를 이용한

조업과정을 나타낸 모식도이다.조업은 배잡이 이나 망 을 나선형식으로 제

작된 4단나선 양망기에 감아올리면 연결 끝에 매달린 첫 부분 그물이 올라오

면서부터 시작되고 조업인원은 10～11명이다.이때 양망할 때 조업선은 돋움

사용어구와는 달리 조류나 풍향은 선미부에서 받고 조업선은 주 기 을 이용하

여 어구 치의 진행방향에 따라 선장이 계속 키를 잡고 이동하여야 한다.이러한

조업방법과 양망기기는 부분이 남지역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선에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최근 2006년 이후에는 인력구인난,고령화,조업경비 가 등으로 인하여 조업

과정 생력화차원에서 다양한 양망기기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재는 부분 Fig.

3-2와 같이 돋움 이 없는 어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투망 과정에 있어서 후

진(선미방향)투망에서 진(선수방향)투망으로 바 것 외에는 모두 같은 방법으

로 이루어지며, 진투망으로 선장이 육안으로 투망과정을 확인이 가능하여 안

사고 방 어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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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Hauloperatingwiththequarterrope.

①～⑪ :personnelallotmentforoperation

Fig.3-5.Hauloperatingwithman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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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6.Haulingschemewith thequarterropeand V-typenet

haulerof3step.

①～⑪ :personnelallotmentforoperation

Fig.3-7.V-typenethaulerof3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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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HaulingschemewithV-typenethaulerof5

stepwithoutthequarter rope.

①～⑪ :personnelallotmentforoperation

Fig.3-9.Nethaulerof5step.

Fig.3-10.OperatingwithV-typenethaulerof5step

withoutthequarter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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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HaulingschemewithScrew-typenethauler

of4stepwithoutthequarterrope.

①～⑪ :personnelallotmentforoperation

Fig.3-12.Screw-typenethaulerof4step.

Fig.3-13.Operatingwithscrew-typenethaulerof4step

withoutthequarter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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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구의 투망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투망 과정은 어구보수,정리 선 후 조업어장

부근에(Fig3-14),일출 후(새벽 05시 ·후시간 )를 기 으로 GPS, 이더,어

군탐지기 등의 계측장비와 선박 무선통신 VHF채 등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면서

투망할 타 선박간에 거리를 유지한 후 투망 치를 선정한다(Fig3-15,Fig3-16).

투망 치가 정해지면 어구의 첫 투망 시작부분인 망에 부표등 부표기가 부착

된 나무 깃 에 연결 (망태 )을 연결하는데,부표기(망태)간의 어구폭 수는

선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40폭 수를 1망태로 하여 12~15개의 부표기

를 투하한다(Fig3-17).투망은 조류의 흐름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조업선은 풍

향을 선미로 받으며 약 5～7노트의 속력을 자동항법으로 설정해놓고 진하면서

정선수의 오른쪽에서 어구를 투망하는데 인원 배치는 발돌 부분에 4명,부자부분

에 3명 부표기 부분에 3명이 배치되어 그물 재칸에 정리된 순서 차례로 투망

한다(Fig3-18,Fig3-19).어구가 모두 투망되면 어구의 마지막 끝 부분인 망

과 연결된 배 잡이 (닻 )을 길게 내어 배잡이 이 떠오르지 않고 어구가

층 바닥에 잘 개될 수 있도록 배잡이 에 약 50㎏정도의 체인을 3곳에 부착

하여 가라앉힌 후 조업선과 연결․고정시킨다.이는 어구를 감시 할 뿐만 아니라

조류 풍향 풍속에 의해 어구와 조업선이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투망시 느슨

해진 어구가 곧게 뻗 져 잘 개 되도록 하여 어획효율 높이는 역할도 한다(Fig

3-20,Fig3-21).어구 투망 소요시간은 투망어구 폭 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

통 50～80분이 소요되며,투망어구 폭 수(폭당 25m)는 500～600폭(길이 :12.5～

15km)까지 조업에 사용되고 있다.어장 질은 펄이고,어구 투망 수심은 60～

120m,최 140m의 수심까지 투망되며,조류에 의해서 발 은 해 에 거의 닿아

서 이동한다.어구와 양망기기의 개량 개발되기 이 에는 투망 방법이 어구

구조상 기 을 후진으로 하여 조업선의 선미쪽으로 풍향을 받으면서 투망이 이

루어지기때문에 선장이 선미 쪽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해상에 떠있는 장애

물이나 폐어구 등이 로펠러에 감겨 해상에 표류하거나 안 사고 등으로 인해

막 한 경 손실 피해를 입었다.그러나 최근 2006년 이후에는 인력구인난,고령

화,조업경비 가 등으로 인하여 조업과정 생력화차원에서 다양한 양망기기 시

스템이 개발되어 재는 부분 돋움 이 없는 어구가 사용되어지면서 정선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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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투망이 선장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 안 사고 방 어업효율을 높일 수

있게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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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4.Fishinggearonboardforfishing.

Fig.3-15.GPSpositioninfishing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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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6.Intervalsoffishing boatson radarbefore

casting.

Fig.3-17.Castingfirstbuoy.



- 23 -

Fig.3-18.Casting thedriftgillnetfortheyellow

croaker.

Fig.3-19.Personalallotmentfor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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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0. Fishingboatwiththeswingropeaftercasting.

망

배잡이

Fig.3-21.Schemeofthedriftgillnetwiththequarterropeafter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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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선의 양망

층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양망은 투망이 완료된 시각을 기 으로 3~4시간

후인 10시 30분~11시 사이에 부분의 조업선들이 동시다발 으로 시작된다.양

망과정은 처음 투망어구의 망과 조업선박과 연결된 배잡이 을 선수 부분에

설치된 “∪”형 롤러를 거쳐 사이드롤러로 감아올린다(Fig.3-22).배잡이 을 감

아올리면 연결 끝부분과 망 에 연결된 그물 첫 부분이 올라와 양망기에 감

기면서 양망이 시작된다(Fig.3-23,3-24).

양망은 선박이 바람을 정선수로 받으며 시작되는데,양망시 주기 은 사용하지

않고 보조엔진을 이용한 유압기기에 의해 작동되는 양망기기에 어구가 감기는

힘에 의해 0.9노트의 속력으로 선박이 이동되면서 이루어진다(Fig.3-25,3-26).

이때 조업인원 치는 어구가 감겨 올라오는 양망기에 1명,어구의 부자 쪽 상

부 부분 어획물처리에 3명,발돌 쪽 하부 부분 어획물처리에 3명,표시기(망태)

쪽에 2명,어획물 정리 1명 등 10여명이 부분별로 배치되어 조업이 이루어진다

(Fig.3-27).1일 조업시간은 평균 7~8시간 소요되며 어획이 많을 때에는 조업선

박에서 어획물을 처리하지 않고 참조기 등 어획된 어구를 그 로 선박에 재하

여 가까운 항구로 이동․ 안한 후 인부를 사역하여 어획물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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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2.Startofhauloperating.

Fig.3-23.Hoistswingrope.

Fig.3-24.Hauloperatingoffirstpartofthedriftg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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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5.Hauloperatingbyhaulerof5step.

Fig.3-26.Haulingprocess.

Fig.3-27.Personalallotmentforha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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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구의 투망길이는 선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12~15㎞ 길이가 투망된다.투망시에는 투망 치가 정해지면 항로를 자동항법으

로 설정하여 일직선으로 투망되며 투망완료 3~4시간 후에 양망이 이루어진다.투

망된 항로 궤 과 양망 후의 궤 을 GPS로 비교하면,어구의 이동 거리는 약 1

해리에서 최 약 2.5해리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3-28,Fig.3-29,

Fig.3-30).Fig.3-28의 1과 Fig.3-29의 2는 투망은 일직선 방향( 선)으로 이루어

졌고 양망은 투망된 어구길이 간 지 을 가로지르는 방향(실선)형태인 Ｘ형으

로 약 1해리 정도 이동하 으며,Fig.3-29의 3의 투망은 일직선 방향( 선)끝부

분 기 과 양망 시작 (실선)에서는 이동이 없었고 양망 끝지 에서 약 2해리 정

도 ⋀형 는 ⋁형으로 큰 폭의 이동을 나타내었다.Fig.3-30의 4는 투망은 일직

선 방향( 선)으로 이루어졌고 양망도 같은 방향(실선)형태인   자형으로 약 2.5

해리 우측으로 큰 폭의 이동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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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8.1n.milemovemontofX-typebythedriftgillnetinoperating.

Fig.3-29.1n.milemovemontofX-type,2n.milemovementof⋀-typeor

⋁-typebythedriftgillnetinoperating.

Fig.3-30.2.5n.milemovementof  -typebythedriftgillnetin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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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업어장 수역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주조업은 9월 추석(음력 8월 15일) 후를 시 으

로 참조기 어기가 시작되는데 다음해인 1월 까지는 제주도와 추자도 주변 연근

해 해역(N 33°29.260',E126°12.970')을 심으로 소흑산도 까지,조업해구로는

221,222,232,219,220,208,209,210,201구역 부근에서 부분 조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2월 순(음력 1월 1일)을 후로 동경 126도 선을 따라 동 국해

상까지 내려가 동 국해 해역(N 30°30.79',E126°2.114')을 심으로 465,466,

415,496,520,525,727,558,557,527,465,475,485,395해구에서 조업을 행하

다가 차 올라오면서 245,242,232해구 수역에서 참조기 조업이 행하여지고 있

고,4월 순이 되면 참조기 조업 어기는 끝난다.4월부터 8월까지는 서귀포,홍

도 연근해 해역에서 옥돔과 보구치,고등어,갈치 등을 상으로,조업해구는

110,111,243,243,242해구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며,7,8월에는 백도 주변해역

에서 고등어를 상으로 조업이 행해지다가 8월부터도 갈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참조기 어장 형성시기인 9,10월까지 갈치,고등어가 참조기와 같이

혼획되어 어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Table3-7,Fig.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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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onth Marinezone

thefirst

half

1 250,251

2 465,466,495,496,520,525,526,527,557,558,559

3 218,219,221,228,230,232,242

4 209,218,219

the

closed

season

5

110,111,234,243
6

7

8

the

second

half

9
219,220,221,222

10

11 208,209,210

12 201

Table3-7.Fishinggroundbythedriftgillnetfortheyellow croaker.

Fig.3-31.Locationofthefishinggroundbymarine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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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업의 어획량 변동

1.자료 방법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업의 어업생산 황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행한 해양수

산통계연보,수 앙회에서 발행한 어획통계자료, 라남도 5개 수산업 동조합

(목포수 ,여수수 , 수 ,고흥수 ,신안수 )과 제주특별자치도 6개 수산

업 동조합(제주시 수 ,성산포수 ,서귀포수 ,한림수 ,모슬포수 ,추자도

수 )의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하 다.

2.결과

1)연도별 참조기 어획량 변동

황해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형 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근해 유

자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트롤 등으로 어획된 30년(1980～2009년)간의

참조기에 한 연도별 어획 동향을 Fig.4-1에 나타내었는데 W형의 어획변동을

나타내었다.참조기의 어획량 변동 추이를 보면,1980년에는 5만M/T 수 인

48,843M/T의 수 에서 격히 감소하여 1985년까지 지속 인 감소를 나타내었

는데,1만M/T이하인 6,872M/T으로 가장 낮은 어획 수 을 보 다.1985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1990년 반 속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39,672M/T인 4

만M/T정도 수 으로 비교 높은 어획을 나타내었으나,이후 2000년 반까

지 다시 1만M/T이하의 수 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6,842M/T으로 최소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그 이후 다시 재까지 격한 증가 나타내고 있고,최근

2009년 어획량은 34,033M/T으로 2008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근해유자망어업 생산 황은 80년에 3,726M/T에서 증감을 반복으로 4천M/T

이하의 큰 변동없는 어획수 을 보 으나 2000년부터 5천M/T을 상회하는

5,349M/T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후,지속 으로 어획량이 증가하여 2008년 2만

M/T수 이 19,898M/T을 나타낸 후 최근 2009년은 21,4608M/T으로 2008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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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Theyearlycatchof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

2)월별 참조기 어획량 변동

황해 제주도 서부해역에서 형 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근해 유

자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트롤 등으로 어획된 30년(1980～2009년)간의

참조기에 한 월별 어획 동향을 Fig.4-2에 나타내었다.참조기의 어획량 월별

변동 추이를 보면,주 어획시기는 상반기인 1월～4월,하반기인 9월～12월로 나

타났다.1990년 (1980～1999년)이 과 2000년 (2000～2009년)이후로 나 어 월

별 어획비율을 비교해 보면,1990년 에는 상반기의 어획비율 약 41%,하반기의

어획비율 47%로 거의 비슷한 수 의 어획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2000년 이

후부터 상반기의 어획비율이 21%로 1990년 상반기 어획량에 비해 50%수 까

지 감소한 반면,2000년 들어서서 하반기 어획비율은 76%로 상반기에 비하여

격히 높은 어획비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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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Themonthlycatchrateoftheyellowcroakerinkoreanwaters(1980～2009).

3)어구별 어획량 변동

근해어업에서 참조기를 상으로 하는 어업은 어구어법의 특성에 따라 형

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근해 유자망,선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등 어구별 어획량 변동을 Fig.4-3에 나타내었다.최근 10

년(2000～2009년)간 어획된 참조기의 어획량에 한 주요 어업별 평균비율 변동

추이를 보면,기존 어선감척으로 인하여 안강망, 끌이 등의 참조기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면서,근해 유자망의 어획량이 체의 5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 고,그 다음으로 근해 안강망이 18.6%, 형 끌이 기선 인망이 15.5%로

순으로 나타났으며,그 외 어업은 어획비율이 5% 미만으로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순으로 나타내었다.

참조기어획량에 한 연도별 어업별 어획비율 추이를 Table4-1,Fig.4-4에 나

타냈다.1980년 와 1990 에는 어획비율이 형 끌이 기선 인망과 근해 안강

망이 체의 70～90%를 차지하 으나 2000년 이후 감경향을 나타내었다.반면,

근해유자망어업은 2000년 이후 격히 증가하여 어획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최근 2009년의 참조기에 한 어업별 어획비율을 보면,근해 유자망어업

이 체어획량의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근해 안강망 18%,

형 끌이 기선 인망이 8%, 형 외끌이 기선 인망이 2%,그 외 1%이하인

형 외끌이 기선 인망,선망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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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Thecatch ratebyfishinggearefortheyellow croakerin korean

waters.(1980～2009).

Year

Fishery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Buttompairtrawl 44.57 68.13 49.72 42.98 35.66 9.66 13.46 13.38 7.32 8.32

Stownetonanchor 7.93 11.13 44.41 44.70 26.20 13.93 16.00 18.26 17.33 17.62

Driftgillnet 7.63 11.66 2.15 5.49 27.25 61.85 55.51 51.42 59.93 63.06

Purseseine 32.64 2.32 0.11 0.06 - 0.07 - - 0.01 0.0

Largedanishseine 2.82 2.05 2.22 1.31 3.04 1.46 2.15 2.01 2.77 1.59

Mediumdanishseine 0.66 0.13 0.08 0.33 0.36 0.33 0.17 0.56 0.39 0.31

Others 3.75 4.59 1.31 5.12 7.48 12.71 12.70 14.38 12.25 9.11

Table4-1.Theyearlycatchrateofthefishinggearsfortheyellow croakerin

koreanwaters.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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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Thevariationoftheyearlycatchratebyfishinggearsfor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198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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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자망 어업의 생산량 단 노력당 어획량

Table4-2 Fig.4-5에 주요 수산업 동조합의 참조기 량을 나타내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라남도의 목포,여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추

자도,성산포,한림 수산업 동조합에서 2004년도에 근해 참조기 유자망 총 어획

량의 44%,2005년 58%,2006년 40%,2007년 46%,2008년 57%를 차지하 으며,

2009년에는 61%이었다.2009년 어획량 목포수산업 동조합이 43%,한림수산업

동조합이 31%,추자도수산업 동조합이 10%,그 외 10%이하 다.

Fisheries
Cooperatives

Year

Jeju Jeon-nam

Total
Totalcatchby
theoff-shore
driftgillnet

Chuja
Seon-

gsan
Hanlim Mokpo Yeosu

Young-

gwang

2004년 382 9 1,892 4,819 44 626 7,775 9,122

2005년 1,123 2 3,770 2,804 769 461 8,931 9,445

2006년 549 - 1,510 5,522 170 848 8,602 11,894

2007년 2,008 - 5,051 6,684 95 1,741 15,580 17,595

2008년 2,040 - 6,177 7,208 1,688 1,673 18,787 19,896

2009년 2,220 - 6,178 7,584 2,967 1,843 20,792 21,460

합계
8,322

(10%)

11

(-%)

24,578

(31%)

34,621

(43%)

5,733

(7%)

7,192

(9%)
80,457 89,412

Table4-2.SaleamountonconsignmentbytheNationalFederationofFisheries

Cooperativesinthedriftgillnetfortheyellowcroaker. (unit:10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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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TherateoftheyellowcroakeronconsignmenttotheNationalFederationof

FisheriesCooperativesinJejuandJeon-nam(2004~200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 동조합에서의 어종별 비율은 참조기 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 고,그 다음으로 갈치 8%,고등어류 6%,옥돔 5%,기타조

기 5%,기타어류 3%를 차지하 고(Fig.4-6), 남지역에 비해 다양한 어종이 혼

획되었다. 라남도 수산업 동조합에서의 어종별 비율은 참조기 72%로 가

장 많은 비율을 보 고,그 다음으로 기타조기 10%,양태 3%,갈치,아귀가

각 2% 순으로 그 외 기타어류가 11%를 차지하 다(Fig.4-7).

.

yellow c roaker
73%

cutlass  fish
8%mackere l

6%
horse  head fish

5%

othe r croaker
5%

other  fis h
3%

Fig.4-6.TherateofspeciesonconsignmentinJeju



- 39 -

ye l low  c r oa ke r
72%

othe r  c r oake r
10%

ba r ta il  fla the ad
3%

goos e fis h
2%

c u tla s s  fis 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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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TherateofspeciesonconsignmentinJeon-nam.

Fig.4-8에서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선이 척당 어획량을 보면,2004년 53.25M/T

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128.68M/T으로 나타났다.2009년은 년보다 증가한

142.41M/T을 나타내었다.유자망 어구의 폭당 어획량을 보면,2004년 0.08M/T에

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0.20M/T으로 나타났다.2009년은 년보다 증가한

0.22M/T을 나타내었다.

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선 146척에 한 어선톤당

어획량을 보면,2004년 1.54M/T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3.73M/T으로 나타났

다.2009년은 년보다 증가한 4.12M/T을 나타내었다.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선

마력당 어획량을 보면,2004년 0.09M/T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0.23M/T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09년은 년보다 증가한 0.25M/T을 나타내었다(Fig.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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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Thecatchperfishingboatandunitwidthofthedrift

gillnetfortheyellow croakerinkorean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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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고찰

최근 국제 어업질서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선 어업

도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1986년부터 시작된 UR 상,GATT 정,UN해

양법 약에 따른 배타 경제수역(EEZ),WTO체제의 출범으로 DDA 상에서 비

농산물 시장 근(NAMA),두 개 국가 사이의 FTA 상 등에 의한 수산물 시장

의 불가피한 개방화에 따른 수량제한 철폐 무 세화,수산분야 정부 보조

지,한․일 한․ 어업 정 체결에 따른 어장 축소,어업자원감소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유류비 상승,인건비 상승 등 어로 활동 여건이 많이 악화되

고 있다.

특히,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은 국내외 인 어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감소와 어장 축소,그리고 수입자유화의 3 고로 어업경 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국내 여건으로는 어선 어업은 4D업종 인식에 따른 노동

력 이탈,남획 성숙체장 미만의 어류 포획,연안 해역 오염으로 인한 어업자

원 감소,어업 경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연근해 어업의 생산기반이 크게 취약

해졌으며,수입개방에 따른 가 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수산물의 시장경쟁력이

속히 약화되었다.

최근 참조기의 자원 리 방안을 모색하기 하여 장기간의 어획 자료를 사용

한 잉여생산량 모델인 Shaefer와 Fox모델에 의한 자원 리방안자원평가에 의한

자원 리가 이루어지고 있다.생산량을 이용한 자원평가에 한 연구로는

Shin(1975)의 연구에서 본 어종의 CPUE는 1971년에 96.5kg,1973년에 148.0kg로

추정되었고 자원량( 반기+후반기)은 1971년에 2,800+37,000M/T이 으며,1972년

에는 4,500+168,300M/T,1973년에는 49,500+92,400M/T으로 추정되었고,Zhang

etal.(1992)은 코호트분석에 의한 1970~1988년 자원량을 추정하 다.1974년 약

10만M/T으로 가장 높은 수 을 보 고 1981년부터는 2~3만M/T의 수 으로 떨

어졌다.성어자원에 있어서도 1974년 약 5만M/T의 최 수 이후 계속 감소되

어 낮은 수 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후,Zhangetal.(1992)은 20년간 어획자료를 사용하여 잉여생산량 모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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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MSY를 추정하 다.Shaefer와 Fox모델에 의하여 추정된 값들은 각각 37,000

톤,33,450M/T이 고 Zhang모델에 의하여 자원량과 순산어획사망계수를 용

시킨 값은 45,328M/T,자원량과 어획량을 용시킨 값은 40,160M/T으로 추정되

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최 생산가능자원량을 유지하기 해서는 F

를 약 0.5수 으로 낮추어야하고 이 수 에서 8년 뒤 정수 에 근된다고 하

다.수산자원학 특성치에 한연구로는 Zhangetal.(1992)의 연구에서 본

종의 수산자원학 특성치 값은 생잔율(S)은 0.2919,자연사망계수(M)는 0.4/년,

어획사망계수(F)는 1.11/년,어획 개시연령(tc)은 0.602세,버트란피 성장식은 LT=

36.69(1-e
-0.345(t+0.189)

)으로 보고하고 있다.Fig.4-1의 참조기 어획량,특히 2000

년 이후의 유자망에 의한 참조기 어획량 곡선은 체 어획량곡선과 유사한 증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참조기 체 어획량에 있어서 유자망의 어획량이 큰 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 80년 반과 2000년 반의 참조

기의 감소는 자원 감소에 의한 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단되며,80년

반 이후부터 타 어업에 의한 어획량의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나,유자망의 경우

상 으로 어획비율이 어 일정수 을 유지해온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2000

년 이후 참조기의 총 어획량과 유자망에 의한 어획량이 비슷한 추세를 나타낸

것은 참조기 어획자원의 회복도 향이 있지만 상 으로 유자망에 의한 어획

량이 타어구의 어획량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된다.즉 어선

감척사업등의 향으로 어획 강도가 높은 타 어구에 의한 어획이 많이 어들면

서 유자망에 의한 어획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단된다. 한 연령어의 어획비

율이 2000년 이후 체 어획량의 90% 이상으로 연령어 자원량에 한 어획강

도가 매우 높으며 자원상태는 친어량,가입량 모두 수 이다. 기 으로 자원

평가 정보의 확보로 신뢰성 높은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장기 으로 자원평가에

따른 자원 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자원조성 방안으로 2005년 재 인공

종묘 생산 성공으로 종묘확보가 가능하므로 종묘방류 후 한국과 국의 공동

리하여 양호한 가입량의 확보와 성장남획이 유발되지 않는 리기 을 제시하여

야 한다. 한 산란장으로서의 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어업 리로는 참조기 어획량의 94%가 미성어,어획량의 약 50%가 근해자망이

므로 어기보다는 지체장 설정이 필요하다.성숙체장이 19.1cm이므로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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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은 19.1cm로 설정하여야 한다. 한 일본과 국은 심 상어종은 아니

지만 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심각하므로 국 어선의 불법어업 어획을 방지할

수 있는 한· 공동 리 필요하다.

참조기를 상으로 하는 어업은 형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근해 유자망,선망 등이 있는데,

Fig.4-4의 결과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2000년을 기 으로 근해 안강망어업은 일

정한 비율을 유지하 지만, 형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의 비 이 감소한 반면,근해 유자망의 어획비율이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의 어획비 이 낮아진 이유는 이들 업종은 제주도 주변,동

국해 남부 국수역을 주 어장으로서 폭 넓게 이용하여 왔으나,이들 수역에서

국내외 인 경합이 치열하게 개된 한편,죄근,EEZ체제의 성립에 의해 조업

어장이 크게 축소되었고,어선감척 등으로 어선세력이 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한편,참조기를 상으로 하는 근해 유자망의 어획비 은 1900년

2%에서 2002년 28%로 폭 높아졌다.참조기를 주력어종으로 하는 근해 유자망

어업은 어장의 근성이 높은 남지역의 서해안 목포지역, 법성포,여수,

제주지역의 추자도,제주시 한림 등지에 산재해 있는데 그 에서도 추자도 어업

세력이 가장 크다(Table3-1,Table3-2).근해 유자망어업이 참조기 어획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자원이 회복하고 있기 보다는 비슷한 어기에 유사한 어장에

서 조업경합 계가 있었고 참조기의 어획이 가장 많았던 근해 안강망어선이 어

선감척 등으로 어선세력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그러나 근해 안강

망, 형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도 비록 참조기의 어획비율

은 낮아졌지만 어획을 계속하고 있으며,추자도 인근 흑산도 주변에서 형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 등이 참조기를 둘러싸

고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여러 조업어선간의 경합상황과 함

께 근해 유자망 어선간의 경합 계도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참조기를 상으로 하는 어업은 형 끌이 기선 인망,근해안강망, 형 외

끌이 기선 인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근해 유자망 등이 있는데,조사 당시

의 주 조업해구는 221해구에서 이더 상 범 를 12해리 범 로 선택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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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 을 때에는 40~50척 정도의 어선이 한정된 지역에 집해 있었고 주 어선

이 근해유자망어선이었고(Fig.5-1), 이더 상을 6해리 범 로 확인했을 때는

24~30척 정도의 조업선을 학인 할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근해 유자망어선이

부분이었지만 형 끌이 기선 인망 2통이 조업 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Fig.5-2), 이더 상 3해리 범 로 확인했을 때는 근해 유자망어선 10척과

형 끌이 기선 인망 2통이 조업 인 것이 확인되었다(Fig.5-3).조사시의 참조

기어장 221해구에서 주 조업선은 근해 유자망어선이었고, 형 끌이 기선 인

망, 형 외끌이 기선 인망,근해 안강망 등이 참조기를 둘러싸고 경합을 벌이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여러 조업어선간의 경합상황을 선박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인 VHF체 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 다. 한,근해 유

자망 어선간의 경합 계도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근해 유자망의 투⋅양망과정은

거의 동시 다발 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투망은 부분 일출 05시 ⋅

후로 시작되며 투망 치를 우선선 하려고 치열한 경합이 시작되는데 자선을

심으로 투망하려는 주변선박과의 거리 확보를 이더 상과 동시에 무선통신

인 VHF채 을 이용하여 타 어선간의 치와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심한 언

쟁이 벌어진다.Fig3-29에서 투망 치와 양망의 치 차이는 주로 투․양망시

조석에 의한 향이 높은 것으로 단된다. 한 어선간의 투망 거리는 약 0.5해

리의 소한 간격으로 투⋅양망이 되는데 조류,바람,해정상황 등 외 인 환경

요인에 의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못해 선박간에 충돌 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투⋅양망하고자 하는 정량의 폭수를 다하지 못해 어구를

단해야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어구 유실에 한 환경 인 문제와 경제 인 손

실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Fig.5-4).이처럼 근해 유자망은 참조기를 둘러싸고

남지역은 목포, 법성포,여수,군산,제주지역은 추자,한림 제주시 수 소

속 근해유자망어선간의 조업경합과 근해 인망류 어선들이 경합하고 있으며,이

러한 과정에서 어구가 유실되는 등 경제 인 손실도 막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국내업종간의 경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EEZ 할이 불명확하고 어업규

제가 미치지 않는 동 국해 남부의 한⋅일 과도수역, ⋅일 잠정조치수역 등에

서 참조기에 해 통 으로 수요가 높은 다수의 국어선과의 경합문제도 더

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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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Picturewithin12n.mileonradar.

Fig.5-2.Picturewithin6n.mileonradar.

Fig.5-3.Picturewithin3n.mileonradar.

Fig.5-4.Casting rangeand position offishing boatsforthe

yellow croakerwithin3n.mileon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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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요약

우리나라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업의 어업 황 어획량 변동에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기 하여 남 제주지역을 심으로 각 지역별 수 의 실태자료

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업 허가건수는 2009

년 재 총 146건 제주지역이 69건(47.3%), 남지역이 77건(52.7%)이었으며,

어선세력은 근해 참조기 유자망 어업 어선 146척 20～30톤 미만이 64척(44%)

으로 가장 많고,그 다음으로 30～40톤 미만으로 43척(29%),40～50톤 미만은 20

척(14%),50톤 이상이 11척(8%),20톤 미만이 8척(5%)으로 평균톤수는 35톤,평균

마력 수는 566마력을 나타내었다.

한국 근해어업에서 참조기 어획량은,1980년에는 48,843M/T,1985년에는 격

히 하락하여 7,035M/T으로 가장 낮은 어획 수 을 보이다가 1992년에는

39,713M/T으로 비교 높은 어획을 나타내었으나,2003년에는 7,098M/T으로 최

소의 어획량을 나타났고, 2004년부터 회복되어서 최근 2009년 어획량은

34,033M/T을 나타내었다.

한국 근해어업에서 참조기의 월별 어획량 변동은 1990년 이 과 2000년

이후에 한 월별 어획비율은 1990년 상반기의 어획비율 약 41%,하반기의 어

획비율 47%로 거의 비슷한 수 의 어획비율을 보 지만 2000년 이후에 들어

상반기의 어획비율이 21%로 1990년 상반기에 비해 50%수 까지 감소한 반면,

2000년 하반기 어획비율은 76%로 격히 높은 어획비율을 보 다.

참조기의 어획량에 한 주요 어구별 평균어획비율 변동추이를 보면,근해 참

조기 유자망이 체어획량의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근해 안

강망 17%, 형 끌이 기선 인망이 8%, 형 외끌이 기선 인망이 2%,그 외

1%이하인 형 외끌이 기선 인망,선망 순으로 나타났다.

남 제주 지역 수산업 동조합별 6년간(2004~2009년)의 량 비율은 목

포 수 이 43%,한림 수 31%,추자도 수 10%, 수 9%,여수 수 7%

이었다.

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근해 참조기 유자망어선 146척에 한 어선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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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을 보면,2004년 1.54M/T에서 2008년 3.73M/T,2009년은 4.12M/T을 나타

내었고,마력당 어획량을 보면,2004년 0.09M/T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0.23M/T,2009년은 0.25M/T을 나타내었으며.척당 어획량은 2004년 53.25M/T에

서 2008년 128.68M/T으로 나타났으며,2009년은 142.41M/T을 나타내었다.유자

망 어구의 폭당 어획량은 2004년 0.08M/T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8년 0.20M/T,

2009년은 0.22M/T으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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