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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rbicula japonica, belonging to Other Veneroida Family Corbiculidae, was distributed in the freshwater and 
brackish rivers, where was a sandy and shallow depth. Catch of C. japonica in the Seomjin River occupied at a 
large portion of the catch in Kyungnam Province, which was about 30% of total catch in Korea. C. japonica has 
little studied on biomass, scientific resources assessment and management, because of inaccurate catch report 
data in the Seojin River. In this study, we conducted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es under data limited 
situation with application of the potential fishery yield system for sustainabl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Estimation system of the potential fishery yield was consisted of 5 tier system. We have used to tier 1 and 2 which 
were demanded higher level of information than the other tiers. The potential fishery yields were estimated 
77.66ton for tier 1 using commercial fishery-dependent data, and 129.82ton for tier 2 with fishery-independent 
surve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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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백합목 (Veneroida), 재첩과 (Corbiculidae) 에는 일

본재첩, 공주재첩, 참재첩, 엷은재첩 등이 있으며, 종에 따라 

담수 또는 기수역에 서식, 분포하는 소형 이매패류로서 우리나

라 대부분의 강과 기수역에 분포하며 사니질의 얕은 깊이에서 

서식한다 (Jo et al., 1998; Kim et al., 2002; Ryu et al., 

2005; Han et al., 2007). 지금까지 재첩류에 대한 연구로는 

Park and Lee (1968), Jung (1977), Lee and Chung 

(1980), Lee and Kim (1997), Kim and Yoo (2000a, b), 

Kim et al. (2002), Kwon et al. (2002), Rhy et al. 

(2005), Kim (2006), Han et al. (2007) 등 비교적 많은 연

구가 있었으며, 연구지역인 섬진강 서식 재첩에 관한 연구로는 

재첩의 생식주기 (Kim and Yoo, 2000a), 정자형성과정 

(Kim and Yoo, 2000b) 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섬진강 및 하구역은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경상

남도 남해군, 하동군 등 2개 도 5개 시․군에 해당하는 지역으

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하구 중에서 한강 하구와 함께 유

일하게 섬진강 하구에만 대규모 둑이 없는 자연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구

에서 재첩을 쉽게 채취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하구둑으로 재

첩이 많이 사라져 하구둑이 없는 섬진강에서만 일부 채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Yoo, 2007). 하지만 산업단지 확장과 추가건

설을 위한 매립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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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nual catch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Kyungnam 
and Hadong, Korea. 

Fig. 2. Study area and stations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Seomjin River, Korea.

손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구역의 가치평가 등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섬진강에 분포하는 일본재첩의 자원역학적 연

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지역인 섬진강은 우리나라 재첩 생산량의 약 30%를 차

지하며, 경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첩 어획량의 많은 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섬진강 재첩의 생산은 지역 내수면 어업에서 높

은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 후반이후로 재첩

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 1). 현

재 재첩에 대한 정확한 어획량자료가 보고되지 않아서 섬진강

에서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자원량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학적인 자원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한정된 정보를 이용한 잠재어

획가능량 추정시스템 (Shin, 2009) 을 이용하여 보다 과학적

이고, 체계적으로 섬진강 일본재첩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과학

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자원량을 추

청하기 위하여 상업어획조사와 직접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업어획조사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의 어획량자료를 수집하

였다. 체장조사를 위해서 샘플을 구입 실험실로 운반하여 각장 

(SL, Shell length), 각고 (SH, Shell hight) 와 각폭 (SW, 

Shell wide) 을 Vernier caliper micrometer로 0.01mm 

단위까지 측정하였고, 전중 (W) 은 전자저울로 0.01g 단위까

지 측정하였다. 직접자원조사는 하동군의 각 어업계가 포함된 

섬진강으로 재첩형망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두곡부터 남해고속

도로 인근까지를 2009년 5월, 8월, 11월 및 2010년 2월까지 

계절별로 총 4회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정점은 두곡어업

계 1개 (st.1), 신비어업계 2개 (st.2-A와 B), 목도어업계 2개 

(st.3-A와 B), 화목어업계 1개 (st.4), 남해고속도로 인근지역 

1개 (st.5) 로 총 7개 정점에 대해 수행되었다 (Fig. 2). 조사

에 사용된 선박은 1.23톤의 재첩형망어선(송림 2호)이며, 사용

된 형망어구의 재원은 폭 123 cm, 높이 22 cm, bar의 간격

은 범위 5.94-7.43 mm으로 평균 6.45 mm이며, bar의 길이

는 1.8-2 cm이였다. 자루망은 PE재질로 길이는 320 cm로 

망목크기는 11 mm를 사용하였다. 예망시간은 5-10분으로 두

곡, 신비 및 목도에서는 5분간 예망하였으며, 화목과 남해고속

도로 인근에서는 10분씩 예망하여 예인면적의 범위는 

626-1803 m2이다. 채집된 시료는 양육하여 채를 사용하여 자

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실험실로 운반하여 상업어획시료

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패각의 내면 색 차이로 종 동정

을 수행하였다 (Min et al., 2004).

2. 상업어획조사에 의한 간접자원량 추정방법

체장코호트분석법 (Jones model) 을 사용하여 식 (1) 과 

같이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이 방법에 사용되는 자료는 체장그

룹별 어획개체수, 이론적인 최대체장 (L∞), 순간자연사망계수

와 성장률의 비 (M/K), 최대체장그룹의 어획비 (F/Z) 등이다.

 







∞  
∞   











∞  
∞   



   (1)

다시 쓰면, N1=(N2XL+C1,2)XL, 여기서 

  ∞ 
∞   



, N1과 N2는 체장 l1과 l2에 대한 자원 

개체수를 나타내고, C1,2는 체장 l1과 l2구간에 대한 1년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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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개체수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추정된 자원 개체수를 자원량

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각 체장 그룹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체

중을 곱하여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von Bertalanffy의 성장 

파라미터인 이론적인 최대체장 (L∞) 및 성장계수 (K)는 식 

(2) 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 
                               (2)

여기서, Lt는 연령 t의 체장, L∞는 이론적 최대체장, K는 

성장계수, t0는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인 연령을 나타낸다. 

순간자연사망계수 (M) 은 Zhang and Megrey (2006) 방법

을 사용하였으며, 식 (3) 과 같다. 

 

    


                                (3)

여기서, tmb = Ci×tL이고, Ci는 계수로서, 저서어류는 0.44, 

부어류는 0.302이며, tL은 관측되어진 최대 연령, K는 von 

Bertalanffy 성장계수, β는 체장-체중관계식으로부터 추정되

었다. 최대 체장그룹의 어획비 (F/Z) 는 0.5로 간주하였다.

3. 자원조사에 의한 직접자원량 추정방법

일본재첩의 자원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와 선속 

(knot/hr)을 1분 단위로 GPS로 측정하였으며, 선속을 산술평균

한 값에 예망시간을 곱하여 이동거리를 추정 하였다. 어선의 이

동거리와 어획조사 시에 사용한 형망어구의 폭을 곱하여 실제 

어업이 이루어진 소해면적을 산출하였다. 자원량 (B) 은 소해면

적당 평균밀도 (D̄), 평균중량 (W̄), 총서식면적 (A) 및 어획률 

(q: Catch ability) 을 이용하여 식 (4) 와 같이 추정하였다. 

 

××
                                   (4)

4. 생태학적 특성치 추정

이론적 최대체장 (L∞), 성장계수 (K) 와 체장이 0일 때의 

이론적인 연령 (t0) 은 식 (2) 에서와 같이 von Bertalanffy 

(1938) 의 성장식을 사용하였다. 순간자연사망계수 (M) 는 식 

(3) 에서와 같이 Zhang and Megrey (2006) 방법을 적용하

여 계산하였다. 생잔율 (S) 은 Chapman and Robson 

(1960) 방법을 사용하여 식 (5) 와 같이 계산하였다. 순간전사

망계수 (Z) 는 생잔율로부터 Z=-lnS를 계산하였다. 

  








         (5)

여기서, Ni는 i 연령일 때의 자원개체수, X̄는 평균연령, 그

리고  ∙이다.

순간어획사망계수 (F) 는 추정된 순간전사망계수에서 순간

자연사망계수을 뺀 값을 사용하였다. 어장가입연령 (tr) 은 관

측된 최소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어구가입연령 (tc) 은 아래의 

식 (6) 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   ×
                             (6)

여기서, ta와 Pa는 가장 어린 연령군의 연령과 조성비이며, 

tb와 Pb는 우점연령군의 연령과 조성비이다. 최대연령 (tL) 은 

관측되어진 최고연령이다.

5. 적정어획사망계수 

적정어획사망계수 (FPFY) 는 Zhang and Lee (2001) 가 

제시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ABC) 추정방법을 변형하여 

FABC를 FPFY로 사용하였다. 여기서, FABC는 ABC시의 순간어

획사망계수이며, FPFY는 잠재어획가능량 (PFY) 시의 순간어

획사망계수이다 (Table 1). FPFY을 추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기준점인 FX와 FX% 및 BX%를 추정하였다.

FX는 어획이 없을 때의 생산량 곡선의 기울기의 X%가 되

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어획사망계수를 의미한다. FX값의 추정

은 Beverton and Holt (1957) 의 가입당생산량모델을 순간

어획사망계수에 대해 미분하여 어획이 없을 때 (F = 0) 의 생

산량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여 식 (7) 에서 구하였다. 기울기의 

X%에 해당하는 F값을 찾기 위하여 F값들을 반복 대입하여 

FX값을 추정하였다.




 exp ∞






exp


exp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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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 Information available : Reliable estimates of B, BMSY, FMSY and FX%  

  1a) Stock status : B/BMSY > 1
      FPFY = FMSY

  1b) Stock status : ⍺ < B/BMSY < 1
      FPFY = FMSY × (B/BMSY - α)/ (1 - ⍺)

  1c) Stock status : B/BMSY < ⍺
      FPFY = 0

Tier 2. Information available : Reliable estimates of B, BX% and FX% 

  2a) Stock status : B/BX% > 1
      FPFY = FX%

  2b) Stock status : ⍺ < B/BX% < 1
      FPFY = FX% × (B/BX% - α)/ (1 - ⍺)

  2c) Stock status : B/BX% < ⍺
      FPFY = 0

Tier 3. Information available : Reliable estimates of B and F0.1

      FPFY = F0.1

where, ⍺ = 0.05

Table 1. Tier system for estimation of optimal fishing mortality to determine potential fishery yield 
(Modified from Zhang and Lee, 2001) 

여기서, W∞는 이론적 최대체중, K는 성장계수이고, M은 

순간자연사망계수이다. t0는 체장이 0일 때 이론적 연령, tr는 

어장가입연령, tc는 어구가입연령, 그리고 은 최고연령이다. 

U0=1, U1=-3, U2=3, 그리고 U3=-1이다. 

체장구조를 이용한 아래의 식 (8) 을 적용하여 가입체장에 

대해서 어획이 전혀 없을 때 (F = 0) 의 산란자원량을 기준으

로 그 산란자원량의 X%의 자원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순간어

획사망계수인 FX%를 추정하였다.








⋅⋅
  ∞ 

∞  


 




′⋅⋅

 ⋅ ∞ 
∞  

 (8)

if F=0,

  

 ․   ․  ․ 
   ∞

∞    

if F=X%,


′  ′ ⋅

   ⋅ ∞ 
∞   

  

        

  ln
  

여기서, Bi는 어획이 없을 때 (F = 0) 의 체장그룹 i의 자

원량이고, 
′
는 어획이 있을 때 (F = X%) 체장그룹 i의 자

원량이다. mi는 체장그룹 i의 성숙률, li는 분석에 사용된 체장

그룹 i의 시작체장, li + 1은 분석에 사용된 체장그룹 I + 1의 

시작체장, 그리고 lλ는 마지막 체장그룹이다. FX%는 어획이 

없을 때 산란자원량의 X%가 되는 순간어획사망계수이며, Si

는 체장그룹 i의 선택비, 그리고 Gi는 체장그룹 i의 성장률이

다.

FX%수준에서의 자원량 (BX%) 은 아래의 식 (9) 에 의해 추

정되었다.

   ×









                              (9)

여기서, BC는 현재 자원량, 



는 FX%수준에서의 

가입당산란자원량, 그리고 



는 현재 어획수준에서의 가

입당산란자원량이다.

6. 잠재어획가능량 추정법

한 단위수역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 현재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생물종들에 대한 잠재어

획가능량 (Potential Fisheries Yield) 은 가장 많은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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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ell length composition of Corbicula japonica by station in the Seomjin River, Korea.

사용되는 1단계 수준부터 단지 어종별 어획량 자료만을 사용

하는 5단계 수준으로 구분된다 (Shin, 2009).

수산자원의 잠재어획가능량 추정시스템 중 정보수준이 가장 

높은 1단계에서는 상업어획조사에 의한 간접자원량 추정방법

으로 i종의 자원량을 추정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는 체장

그룹별 어획량, 생태학적 특성치, 체장조성 자료이다. 먼저, 기

술한 자료를 사용하여 Table 1에 제시된 잠재어획가능량 결

정시의 단계별 적정어획사망률 추정방법을 통해 i종의 적정어

획사망계수를 추정한다. 추정된 적정어획사망계수, 자원량과 

순간자연사망계수를 이용하여 i종의 잠재어획가능량을 아래의 

식 (10) 에 의하여 추정한다. 

 


 

              (10)

여기서, FPFYi는 i종의 적정어획사망률, 그리고 Bi는 i종의 

초기자원량이다.

잠재어획가능량 추정시스템 중 2단계는 1단계에서 사용되

는 자료 중에서 생태학적 특성치, 체장조성 자료는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체장그룹별 어획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i종의 적정어획사망계수는 1단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지만, 자원량은 자원조사에 의한 직접자원량 추정방법

에 의한 현장조사로부터 추정된 종별 밀도, i종의 평균중량, 어

장면적 및 어획률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추정된 적정어

획사망계수와 자원량의 곱으로 i종의 잠재어획가능량을 아래

의 식 (11) 과 같이 추정한다. 

 
∙                                (11)

여기서, 는 i종의 평균자원량이다. 

결  과

1. 상업어획조사에 의한 간접자원량

일본재첩의 어획은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5-6월에 어획이 활발하였다. 7-8월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어획량이 감소하며, 9월부터 어

획량이 다시 증가하여 12월까지 어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9년의 경우 4-8월까지 조업은 시작되었으나 어획량은 저

조하였다. 9월부터 어획량이 증가하여 11-12월에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였다. 2009년 전체 어획량은 159,798 kg으로 체

장코호트 분석에 사용 하였다. 일본재첩의 체장조성자료는 손 

재첩의 자료와 직접자원조사의 자료를 합하여 총 6,624미의 

각장 (SL)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본재첩의 체장분포는 5-41 

mm 범위로 나타났으며, 주 모드는 9-11 mm로 나타났다 (

Fig. 3). 체장코호트분석에 사용된 M/K는 2.283이며, 마지막 

체장그룹의 F/Z는 0.5로 가정하여 자원량을 추정하였다. 

Jones model에서는 체장 구간별 자원개체수로 추정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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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shell length and weight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Seomjin River, Korea.

Fig. 5. Biomass of Corbicula japonica by shell length in the 
Seomjin River, Korea. 

Stations
May Aug. Nov. Feb.

N W N W N W N W

1 4,467 7,8545 16,994 9,715 514,181 202,554 89,522 31,277 

2-A 6,597 5,074 14,011 5,201 102,870 43,547 9,950 2,785 

2-B 36,101 20,242 8,989 3,830 12,576 4,324 6,064 2,229 

3-A 3,623 3,518 36,883 7,963 60,558 20,072 14,792 4,837 

3-B 2,828 2,300 56,378 10,777 179,756 60,002 31,562 9,583

4 29 30 2,384 509 5,672 2,711 34,508 10,011

5 0 0 0 0 0 0 0 0 

Table 2. A number of individual (N) and weight (W) of Corbicula japonica with stations by the dredge in the 
Seomjin River, Korea

문에 여기에는 섬진강에서 채집한 일본재첩의 체장-체중 관계

식 W= 0.0002SL3.1149 을 이용하였다 (Fig. 4). 체장 중간 값

에 해당하는 중량을 곱하여 추정된 자원량은 541.74 톤으로 

추정되었다  (Fig. 5).

2. 자원조사에 의한 직접자원량

섬진강 일본재첩의 자원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형망어구를 

이용하여 2009년 5월, 8월, 11월과 2010년 2월에 총 4회에 

걸쳐서 7개 정점에 대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원조사 

결과 5월에는 정점별 어획 개체수는 st.2-B에서 36,101개체

로 가장 많았으며, st.4에서 29개체, st.5에서는 어획되지 않

았다. 8월에는 st.3-B에서 가장 많아서 56,378개체로 어획량

은 10,777 g 이었으며, st.1에서는 16,994개체가 어획되어 

st.3-B에 비하여 약 30% 이지만 어획량은 9,715 g으로 비슷

하였다. 11월에는 1번 정점이 가장 많이 어획되어 514,181개

체였으며, 어획량 또한 전체 조사 중 가장 많은 202,554 g이 

어획되었다. 2월에 역시 st.1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어 89,522

개체로 어획량은 31,277g이었다 (Table 2). 정점별 밀도로 5

월에는 st.2-B에서 가장 높았으며, 8월에는 st.3-A와 B에서 

높게 나타났다. 11월에는 st.1에서 전체 조사 중 가장 높은 

475ind./m2로 나타났다. 자원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월별 정점

별 밀도를 산술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직접조사에 의한 자원량

은 월별 정점별 평균밀도, 평균중량, 정점별 면적 및 어획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st.2와 st.3은 하동지역과 광양지역의 

평균이다. 어획률은 Park (2006) 의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0.203이었다. 정점별 자원량으로 st.1이 655.81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st.3이 61.51 톤, st.2가 16.43 톤, st.4가 

2.48 톤으로 추정되었으며, st.5인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는 

일본재첩이 어획되지 않았으며 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총 자원량은 736.24 톤으로 추정되어 st.1의 자원

량이 월등히 높았다 (Fig. 6).



Korean J. Malacol. 28(2): 91-99, 2012

- 97 -

L∞ K t0 Z M F tr tc tmax

48.98 mm 0.204 0.317yr 2.319/yr 0.466/yr 1.852/yr 0.844yr 0.998yr 10.298yr

Table 3.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Seomjin River, Korea. 

F40% B/B40% Tier FPFY

0.210/yr 0.846 2b 0.176/yr

Table 4. Fishing mortality of potential fishery yields (FPFY)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Seomjin River, Korea. 

Tier FPFY (yr-1) Catch (mt) Biomass (mt) PFY (mt)

1
Estimation by commercial fishing 
research

0.176  159.80 541.74 77.66

2 Estimation by resources survey 0.176 - 736.24 129.82

Table 5. Potential fishery yields of Corbicula japonica in the Seomjin River, Korea

Fig. 6. Biomass of Corbicula japonica by station in the 
Seomjin River, Korea.

3. 섬진강 일본재첩의 생태학적 특성치

섬진강 일본재첩의 생태학적 특성치는 이론적 최대각장 (L

∞ = 48.98 mm), 성장계수 (K = 0.204), 각장이 0일 때의 

이론적 연령 (t0 = 0.317 yr) 및 최대연령 (tmax = 10.29 yr)

의 자료를 기반으로 (Kwon et al., 2002), 전사망계수 (Z) 는 

2.319/yr, 자연사망계수 (M) 는 0.466/yr, 어장가입연령 (tr) 

은 0.844세, 어구가입연령 (tc) 은 0.998세로 추정되었다 

(Table 3). 섬진강 일본재첩의 잠재어획가능량 결정시의 적정

어획사망계수 (FPFY) 는 F40% 수준을 근거로 하는 2b 단계에

서 0.176/yr로 계산되었다 (Table 4).

4. 섬진강 일본재첩의 잠재어획가능량

섬진강 일본재첩의 잠재어획가능량은 어획량, 생태학적 특

성치 및 체장조성자료를 사용한 식 (10) 에 의하여 77.66 톤

으로 추정되었으며, 어획량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조사, 생

태학적 특성치 및 체장조성자료를 사용한 식 (11) 에서의 잠

재어획가능량은 129.82 톤으로 추정되었다 (Table 5). 

고  찰

본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일본재첩 Corbucula japonica은 

주로 기수역 및 기수호에 서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기수재첩

으로도 불리는 종으로서, 내면은 옅은 보라색을 보였으며 패각

의 끝부분은 대부분 짙은 보라색을 띄는 특징을 보였다. 내면

의 색 차이는 재첩류의 종 동정에 주요한 분류형질이었으며 

(Min et al., 2004), 패각 내면의 전체가 보라색을 띠지만 패

각의 끝부분은 황색을 띠는 공주재첩 C. colorate, 백색 혹은 

옅은 황색을 띠는 재첩 C. fluminea, 패각 내면이 진한 보라

색을 띠는 엷은재첩 C. papyracea 등과 본 연구의 대상종인 

일본재첩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

섬진강 일본재첩은 지역 내수면 어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서식환경의 변화, 과도한 어획에 따른 남획 등 여

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집계되고 있는 섬진강 일본재첩의 생산량은 비계통자료에 의

존하여 정확한 생산량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해양수

산통계상 섬진강 재첩의 생산량은 실제 생산량의 1/3-1/2 가

량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자원량 산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자료의 부정확성은 섬진강 일본재첩의 적

절한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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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한계로 인한 적절한 자원관리

를 할 수 없는 곳에 적합한 자원평가 시스템인 잠재어획가능량 

추정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잠재어획가능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수역의 

면적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섬진강에서 선행 연구된 

Kim (2006)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본재첩의 전체 생산면

적은 2,514,741 m2이며, 어업계 별로 두곡 (50.9%), 신비 

(19.0%), 목도 (22.3%), 화목 (7.7%) 등으로 총 5개의 어업

계로 9개 어촌계에서 일본재첩을 생산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는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의 어획량자료를 어업계의 구분 없이 

전체지역에서 생산되는 어획량을 사용하였다. 하동군수산업협

동조합의 어획량자료는 전체 어획량 자료가 아니므로 정확한 

어획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처리가 수반 되거

나,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자원량 추정에 사용된 Kwon et al. (2002) 의 자료는 남대

천 하구역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성장파라메타들로 본 연구

에서는 계군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섬진강 일본

재첩의 정확한 자원량 추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생태학적 특

성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직접

자원조사에서 계절별 지역별 밀도의 차이는 종패살포는 고려

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의 어획 시기와 조사시기가 겹쳐서 

상대적으로 밀도의 감소, 저질의 환경을 고려할 경우 집중호

우로 인한 상류 일본재첩의 유실이 큰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

로 생각된다. 보다 정확한 사항들을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

법의 샘플링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섬진강 일본재첩의 사망계수로 순간전사망계수가 2.319/yr

로 Kwon (2002) 이 추정한 남대천 하구역 일본재첩의 순간

전사망계수 0.9679/yr에 비하여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순간

자연사망계수의 경우 0.466/yr로 Kwon (2002) 의 추정치 

0.5007과 유사하다. 따라서 섬진강에서 일본재첩자원에 대한 

어획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체장조성을 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9-13 mm에서 주 모드가 나타나고 있으나, 남

대천 하구역에서는 15-30 mm의 크고 넓은 범위에서 주 모드

가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본 결과 섬진강 일본재

첩에 대하여 어획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본 연구해역에 서식하는 일본재첩의 서식밀도는 0-179개체

/m2로 정점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Kim et al. (2002) 는 

양양 남대천의 경우 2-464개체/m2 정도로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서식환경과 생태의 차이로 인한 서식밀도의 

차이와 동일 수역내에서도 저질 퇴적물 등 서식환경에 따른 수

용능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섬진강 유

역에서는 산업단지 확장과 추가건설을 위한 매립 등 대규모 개

발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어 염분의 변화 등과 같은 서식환경

의 변화로 인한 조사 지점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잠재어획가능량은 1단계 상업어획조사에 의한 추정법에서 

77.66 톤으로 추정되었고, 2단계 자원조사에 의한 추정법에서 

129.82 톤으로 추정 되었다. 하지만 상업어획조사에 의한 간

접자원량 추정법에서 사용한 어획량 자료의 부정확성을 고려

하여, 자원조사에 의한 직접자원량 추정치를 기초로 자원관리

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09년

도 계절별 섬진강 일본재첩자원의 분포 및 서식 자원량을 조사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섬진강 일본재첩자원은 

강 하구역에서 남방 분포 한계를 나타냈으며, 서식자원량은 상

류 지역 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상태를 보였다. 따라서 

섬진강 일본재첩자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내수면 어업관리 및 어

업인의 주인의식이 요구된다. 

요  약

일본재첩 (Corbicula japonica) 은 백합목 재첩과에 속하

는 담수 및 기수역에 분포하는 소형 이매패류로서 사니질의 얕

은 수심에서 서식한다. 섬진강 일본재첩의 어획량은 우리나라 

재첩 총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경남지역 생산량의 대

부분을 차지한다. 섬진강 일본재첩에 대한 정확한 어획 및 자

원량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여 과학적인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 

도출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섬진강 일본재첩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 및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잠재어획가능량 산

정의 5단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섬진강 일본재첩의 잠재어획

가능량은 보다 높은 정보수준을 요구하는 1-2단계에서 산정하

였다. 이에 섬진강 일본재첩의 잠재어획가능량은 상업어획조

사에 의한 1단계 정보수준에서는 77.66 톤, 직접자원조사에 

의한 2단계 정보수준에서는 129.82 톤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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