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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rimp sorting from the catch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s. So, this study proposes an automatic 
shrimp sorting method using a bumpy plate and investigates the performance by the shape and spacing of 
the bump and the contact angle. 2 species (Palaemon gravieri, Metapenaeopsis dalei) of shrimp and 3 
species of fish were used in the experiment. As a result, the average sorting rate by the bump shape was 
high in the order of cutter blade < hook < sharp cutter blade, that by the bump spacing decreased as the 
spacing increased and that by the contact angle decreased as the angle increased. The highest sorting rate 
was 61.7% in the cutter blade type/5 mm/20º, which was very low. So, the sorting rate for the case where 
the fish contained only P. gravieri and that only M. dalei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As a result, the 
highest sorting rate of P. gravieri group showed 91.7% in the cutter blade type/5 mm/20º, and that of M. 
dalei group showed 46.7% in the cutter blade type/3 mm/30º. Theref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 method 
of sorting shrimp using bumpy plate was effective in sorting P. gravieri, but not in M. da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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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업 과정에서 부수어획종이 어획물에 다량으

로 혼합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어획물 전체가 

버려지기도 하고 사료로 처리되기도 한다(Shin et 
al., 2010). 반면 목표종에 해당하는 어획물이 섞

인 비율이 높으면 선별하여 위판장에 판매된다. 
즉, 혼획이 적을수록 어획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구의 특성상 혼획이 

불가피한 어업이 있는데 대표적인 어업이 서해안

의 안강망 어업이다. 

서해안에서 꽃게, 멸치, 넙치, 갈치, 주꾸미, 갑

오징어, 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안강망(Lee et al., 
2022)은 어구의 특성상 여러 종의 어획물이 자루

그물 안에서 섞인 채로 양망 된다. 크기가 비교

적 크고 어획 개체 수가 적은 꽃게나 갈치, 넙치 

등은 쉽게 선별할 수 있지만 크기가 작고 개체 

수도 많은 새우류는 선별에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 어획물에 섞인 새우는 모두 수작업으로 선

별되는데 예컨대 충남 서천 지역의 경우 연안개

량안강망 어선의 1항차에 어획된 새우(약 30 상

자(93.6리터)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작업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3000/JFMSE.2022.4.34.2.266&domain=http://english.ksfme.or.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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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5명이 이른 새벽에 2시간 이상 수작업을 해

야 한다. 
그러나 직접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촌 인구

의 노령화와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새우 선별

에 필요한 작업자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어획량과 어종은 그날의 어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주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작업자를 공급받

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 수

급이 어려울수록 인건비도 상승하므로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화 되는 실정이라 안강망 어업인은 

인력 수급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새우류를 선별

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력 수급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획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새우를 선

별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 일

반적으로 선별은 농수산 분야에서 수확물을 종류 

또는 크기별로 분류할 때 필요한데 농업 분야의 

관련 연구에는 바람을 이용한 블루베리 열매와 

잎사귀 분리에 관한 연구(Bao et al., 2012), 회전

하는 드럼형 채(sieve)를 이용한 동백나무 열매의 

크기별 선별 방법 연구(Kang et al., 2018),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사과의 크기별 선별 방법 연

구(Masoumi et al., 2015), 마찰 특성 차이를 이용

하여 껍질이 있는 마늘과 없는 마늘을 선별하는 

연구 등이 있다(Park and Kim, 1994). 수산 분야

의 관련 연구는 전자저울을 이용한 조기의 크기

별 선별 방법 연구(Lee and Won, 2019), 일정 간

격으로 배치되어 회전하는 복수 개의 파이프를 

이용한 고등어의 크기별 선별 방법 연구(Jun et 
al., 2016),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을 통해 

넙치를 크기별로 분류하는 연구(Sung et al., 
2020)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 어획물

에서 특정 어종을 선별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새우 선별에 관한 연구는 알려

진 바가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강망 어구에 잡힌 어

획물 중 새우류만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요철판을 이용한 

새우 선별 방법을 제안하고 요철의 특성에 따른 

새우 선별 성능을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새우 선별 실험 방법

어획물에 섞인 새우를 선별하기 위해서 [Fig. 
1]과 같은 실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이 장치는 선

별 드럼과 이송대로 구성된다. 선별 드럼은 표면

에 요철이 있는 원통이고 이송대는 새우 또는 어

류를 선별 드럼 위로 떨어뜨리는 장치로 이송대

에 어류 등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

에 요철판이 깔려있다. 이송대가 좌우로 왕복 운

동을 하면 이송대 위에 놓여있는 어획물은 이송

대 위를 이동하여 맨 아랫단에서 회전하는 드럼 

위로 낙하한다. 이때 외피가 부드러운 어류는 드

럼 표면의 요철에 걸려 시계 방향([Fig. 1] Side 
view 기준)으로 회전을 하다가 우측의 어류 수집 

상자로 떨어지고 외피가 딱딱한 새우는 요철 위

를 미끄러져 좌측의 새우 수집 상자로 떨어진다.
선별 실험은 어획물과 드럼과의 접촉 각도(20, 

30도), 어종(5종) 및 선별 드럼 표면의 요철 형상 

및 간격(12종)에 대해 각각 20회씩 실시하였다

(Park and Kim, 1994). 선별 성공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새우의 경우 [Fig. 1]의 

Sideview를 기준으로 선별 드럼 좌측으로 낙하하

면 선별 성공으로 판단하고 우측으로 낙하하면 

선별 실패로 판단하였다. 어류의 경우 선별 드럼 

우측으로 낙하하면 선별 성공, 좌측으로 낙하하

면 선별 실패로 판단하였다. 선별률은 식 (1)로 

계산되는 값의 백분율로 판단하였다. 






 ··················································· (1)

여기서 Ss는 선별에 성공한 새우 수, Ts는 실험

에 투입된 총 새우 수, Ff는 선별에 실패한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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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Tf는 실험에 투입된 총 어류 수를 나타낸다.

Side View Front View

3D View Top View

Sorting
drum

Moving
Carriage

[Fig. 1] Schematic of the shrimp sorting apparatus.

실험에 사용된 어종은 그라비새우(Palaemon 

gravieri 산모양깔깔새우), (Metapenaeopsis dalei), 

멸치(Engraulis japonicus 도화망둑),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양태), (Platycephalus indicus 였다) . 

접촉 각도는 의 에서 드럼 단면[Fig. 1] Sideview

의 최상단 시 방향 이 도이고 각도는 반 시계 (12 ) 0

방향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송대에서 수

직으로 낙하한 어획물이 드럼에 닿는 각도를 의

미한다 접촉 각도는 선별 드럼을 좌 또는 우측. 

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였다. 

선별 드럼 표면에 사용된 요철의 형상은 [Fig. 

에 나타낸 종 컷터날형 예리한 컷터날형 갈2] 3 ( , , 

고리형 이었다 요철의 간격은 에 나타낸 ) . [Fig. 2]

것과 같이 였으며 요철 형상마다 이 3, 4, 5 mm 3 

가지 간격이 적용된 요철판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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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by bump type on sorting drum.

(a) Cutter blade type, (b) Sharp cutter blade type, (c) Hook type

과 같이 요철 배열을 엇갈리게 교차로 [Fig. 3]

배열한 한 종 요철 간격 을 요철 형상마1 ( 4 mm)

다 추가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따라서 요철 형. 

상 및 간격 종 배열 종 접촉 각도 종에 따른 9 , 3 , 2

총 종의 조건에 대해 실험하였다24 . 

[Fig. 3] Examples of staggered(top) and 

normal(bottom) arrangement of bump 

on sorting drum.

모든 실험에서 선별 드럼의 회전 속도는 초당 

회전1 (을 유지하였다 이송대의 왕복 주) . 

기는 진폭은 였다4.8 Hz, 10 mm . 

실험에 사용된 어획물은 년 월에 인천 2021 4~6

및 충남 서천군 연안에서 연안개량안강망으로 어

획한 것이었다. 

결 과. Ⅲ

대상 어획물의 크기 분포1. 

선별 실험에 사용된 어획물 종의 체장 분포를 5

에 어종별로 나타냈다 체장 범위는 그라[Fig. 4] . 

비새우의 경우 두흉갑장 산모양깔1.4 ~ 1.9 cm, 

깔새우는 두흉갑장 멸치는 전장 0.9 ~ 1.5 cm, 

도화망둑은 전장 7.0 ~ 13.3 cm, 6.8 ~ 12.5 cm, 

양태는 전장 였다7.4 ~ 15.6 cm . 

개체수 분포가 가장 많은 계급 최빈값 은 그라( )

비새우의 경우 두흉갑장 산모양깔깔새우1.7 cm, 

는 두흉갑장 멸치는 전장 도화1.1 cm, 11.0 cm, 

망둑은 전장 양태는 전장 였다9.0 cm, 10.0 cm .

평균 체장은 그라비새우의 경우 갑장 1.7 cm, 

산모양깔깔새우는 갑장 멸치는 전장 1.2 cm, 10.6 

전장 도화망둑은 양태는 전장 cm, 9.4 cm, 11.7 

였다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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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ize distribution by species used in the experiment.

선별 성공 횟수 비교2. 

선별 드럼에 사용된 요철 종류 어종 그리고 , 

접촉 각도에 따른 선별 성공 횟수를 에 <Table 1>

나타냈다 선별 성공 횟수는 선별 드럼의 요철 . 

종류 요철 간격 접촉 각도에 따라 특정한 경향, , 

성을 보였다 우선 요철 종류에 따른 평균 성공 . 

횟수는 어류의 경우 에 나타낸 것과 같이 [Fig. 5]

전반적으로 커터날 갈고리 예리한 커터날 순으, , 

로 성공 횟수가 증가하였고 새우류의 경우 성공 , 

횟수가 감소하였다. 

요철 간격에 따른 평균 성공 횟수는 에 [Fig. 6]

나타낸 것과 같이 새우류의 경우 간격 증가에 따

라 감소하였으나 어류는 어종별로 조금 불규칙한 

경향을 보였다 멸치와 도화망둑은 성공 횟수가 . 

간격 순으로 양태는 간3, 5, 4 mm , 5, 3, 4 mm 

격 순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 



- 271 -

로 요철 간격이 넓을 때의 성공 횟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접촉 각도에 따른 평균 성공 횟수는 에 [Fig. 7]

나타난 것과 같이 새우류의 경우 각도 증가에 따

라 증가하였고 어류의 경우는 반대로 각도 증가, 

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어종별로 각 실험 조건 요(

철 형상 및 간격 접촉 각도 들과 성공 횟수 간에 , )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우류. 

의 성공 횟수가 증가할 때 어류의 성공 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반대로 새우류의 성공 

횟수가 감소할 때 어류의 성공 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새우류와 어류 간에는 각 실험 

조건에 따른 성공 횟수의 증가 또는 감소 경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새우류와 어류를 선별하는 

명확한 조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pecies
Palaemon 

gravieri

Metapenaeopsis 

dalei

Engraulis   

japonicus

Amblychaeturichthys 

hexanema

Platycephalus 

indicus

Contact angle 20° 30° 20° 30° 20° 30° 20° 30° 20° 30°

Test 

type*

C-3 mm 6 18 17 20 19 14 14 10 16 10

C-4 mm 5 5 16 19 20 18 17 17 17 13

C-5 mm 8 7 20 17 19 16 19 12 17 7

C-4 mm-α 5 9 17 18 20 19 17 16 17 12

S-3 mm 4 11 16 17 20 19 19 17 20 18

S-4 mm 5 10 11 17 19 19 20 19 20 16

S-5 mm 5 7 13 15 20 19 20 18 19 16

S-4 mm-α 3 6 6 13 20 20 20 17 20 18

H-3 mm 10 13 18 20 16 15 15 11 17 12

H-4 mm 7 10 18 18 20 18 18 16 18 14

H-5 mm 5 7 13 15 20 19 17 15 17 15

H-4 mm-α 6 4 10 15 20 19 20 16 19 18

*C: Cutter, S: Sharp cutter, H: Hook, : Staggered α

<Table 1> The number of successful sorting by the bump characteristics on the sorting drum, the fish 

species, and the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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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number of successful selections by the bump type on the drum an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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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25x + 19.167
R² = 0.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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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number of successful selections by the bump spacing on the drum an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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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number of successful selections by the contact angle and species

요철의 배열 방식에 따른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어류의 경우 . [Fig. 8]

선별 성공 횟수는 요철을 교차 배열했을 때가 그

렇지 않았을 때 보다 평균 멸치 감소2.9%( 0.9% , 

도화망둑 증가 양태 증가 증가하여 3.5% , 6.1% )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새우류는 요철을 . 

교차 배열했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공 

횟수가 평균 감소하였다 따라서 요철을 20.8% . 

교차 배열하는 방식은 새우 선별률 향상에 기여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별률 비교3. 

전체 어종에 대한 선별률을 요철 형상 및 간

격 접촉 각도에 따라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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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number of successful selections by the arranging type of the bump on the drum 

an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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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요철 형상에 따 [Fig. 9]

른 평균 선별률은 커터날형 갈고리형 예리한 < < 

커터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요철 간격에 따, 

른 평균 선별률은 간격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

다 또한 접촉 각도에 따른 평균 선별률은 각도. , 

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실험 조건별 선별률을 에 나타냈다 총 [Fig. 10] . 

가지 실험 조건 중 선별률이 가장 높은 조건 24 3

가지는 커터날형 도 예리한 커터날형/5 mm/20 , /3 

도 예리한 커터날형 도였고 각각mm/30 , /4 mm/30

의 선별률은 로 세 값의 평61.7%, 60.0%, 57.5%

균이 에도 미치지 못하였다60% . 

새우 종류가 선별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어종 새우 종 어류 종 에 대한 실험 ( 2 , 3 )

결과를 그라비새우만 포함하는 결과와 산모양깔

깔새우만 포함하는 결과로 분리하여 선별률을 비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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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average sorting rate by the shape(a) and spacing(b) of the bump on the drum, and the 

contact angle(c) for all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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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orting rate by experimental conditions for all species( : staggered).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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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였다 즉 전자는 대상 어획물이 그라비새우. , , 

멸치 도화망둑 양태로 구성될 때의 선별률을 나, , 

타내고 후자는 산모양깔깔새우 멸치 도화망둑, , , , 

양태로 구성될 때의 선별률을 나타낸다 그 결과.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라비[Fig. 11]

새우 그룹의 선별률은 이전 결과 전체 어종에 대(

한 결과 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산모양깔깔새)

우 그룹의 선별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구체적으. 

로 선별 그룹 분리 후의 각 그룹별 평균 선별률

은 그라비새우 그룹 이하 그룹 의 경우 로 ( A ) 64.7%

분리 전에 비해 가 증가 한 반21.1% (43.5 64.7%)→

면 산모양깔깔새우 그룹 이하 그룹 은 로 ( B ) 43.5%

가 감소 하여 두 그룹 간에 선19.8% (43.5 23.7%)→

별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의 그래프에서 각 그룹별 실험 조건 중 [Fig. 11]

선별률이 가장 높은 가지 경우를 선택한 결과는 3

다음과 같았다 그룹은 커터날형 도 갈. A /5 mm/20 , 

고리형 도 예리한 커터날형 도/4 mm/20 , /3 m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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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sorting rate of P. gravieri and M. dalei by experimental conditions(C: 

Cutter, S: Sharp cutter, H: Hook, : staggered).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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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선별률이 가장 높았고 그 값은 각각 

91.7%, 83.3%, 78.3%였다. B그룹은 커터날형/3 
mm/30도, 예리한 커터날형/3 mm/30도, 예리한 커

터날형/4 mm/30도 조건의 선별률이 가장 높았으

며 그 값은 각각 46.7%, 45.0%, 40.0%였다. 이처

럼 그라비새우 그룹의 경우 최대 선별률이 90%
를 넘는 반면, 산모양깔깔새우 그룹은 50%를 넘

지 않아 요철을 이용한 새우 선별 방법은 그라비

새우 선별에는 효과가 있지만 산모양깔깔새우 선

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고 찰

요철 종류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어류의 경우 커터날 < 갈고리 < 예리한 커터

날 순으로 선별이 잘 되었고, 새우는 이와는 반

대 경향을 보였다. 이것의 원인은 커터날과 예리

한 커터날과의 형태적 특징 비교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두 요철은 전반적인 형태는 비슷하지만 

예리한 커터날의 끝이 커터날보다 위쪽으로 약 

11도 돌출되어 있고, 날 끝의 각도(커터날 45도, 
예리한 커터날 35.5도)도 더 작아 상대적으로 물

체가 걸리거나 꽂히기 쉽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류가 요철에 걸려 선별 드럼의 회전 방향으로 

쉽게 넘어간다. 새우 역시 예리한 커터날에서 선

별 성공 횟수가 낮았으므로 예리한 커터날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새우의 껍질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우는 어

류에 비해 껍질이 상대적으로 단단하지만 껍질끼

리 겹치는 지점에 단차가 있고 머리와 몸통 사이

에도 단차가 존재하여 예리한 커터날의 돌출된 

끝이 이 단차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갈고

리형 요철의 경우 날 끝(24도)이 가장 예리하지

만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커터날

보다는 물체가 걸리는 정도가 크고 예리한 커터

날보다는 그 정도가 약한 것으로 추측된다. 
요철 간격이 선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어류는 요철 간격이 증가할수록 새우는 간격

이 좁을수록 잘 되었다. 즉 요철 간격이 넓을수

록 어류와 새우 둘 다 요철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철 간격의 차이는 단위 면적당 요

철 분포량의 차이와도 같다. 어획물이 요철 위에 

놓였을 때 상대적으로 요철 분포량이 적을수록 

요철 한 개에 작용하는 어획물의 무게도 증가하

여 마찰력도 상승하므로 어획물이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Lee et al., 2018; Fridman, 1986). 
접촉 각도가 선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같았

다. 새우의 경우 각도가 클수록 그리고 어류의 

경우 각도가 작을수록 선별이 잘되었다. 즉, 새우

와 어류 모두 접촉 각도가 작을수록 요철에 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송대에서 

낙하한 어획물이 선별 드럼에 닿는 위치와 관련

이 있다(Park and Kim, 1994).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접촉 각도가 증가할수록 이송대에서 

낙하한 어획물이 닿는 면(드럼 표면)의 기울기도 

증가한다. 마찰력은 이 기울기에 cosine을 취한 

값 만큼 감소하므로 접촉 각도가 증가할수록 어

획물이 선별 드럼의 표면에서 잘 미끄러진다. 
이처럼 실험 조건별 요소(독립 변수)들의 변화

에 따른 선별 성공 횟수(종속 변수)의 증감 특성

이 어류와 새우간에 유사한 경향을 가지므로 어

류와 새우의 선별을 결정짓는 특정 조건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실험 조건에서 최

적의 선별률을 갖는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결과, 그라

비새우에 대해 선별률이 90% 이상인 조건(커터

날/5 mm/20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안강망의 어획물에서 새우류를 선별

함으로써 어획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별 후 새우의 선도도 중요하다. 총 20
회의 실험 중 초기 1~3회 때는 새우의 상태가 양

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후에는 실험을 반복

할수록 새우 머리와 몸이 분리되는 경향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된 선별기에서는 새

우 선별은 1회만 실시하므로 선별 후 새우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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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성이 저하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요철을 이용한 새우 선별 방법은 새우와 어류 

피부의 마찰 특성 차이를 이용한 것이다. 표면의 

마찰 특성이 다른 두 물체가 임의의 각도로 기울

어진 평판 위에서 동시에 미끄러질 때를 가정하

면 두 물체의 마찰 특성 차이로 인해 평판 위를 

미끄러지는 속력도 달라진다. 이송대 위에서 이

동하는 대상의 속력이 빠를수록 이송대 아랫단으

로부터 이탈하는 거리도 증가하므로 선별 드럼에 

접촉하는 각도가 증가하여 어획물이 선별 드럼의 

표면에서 잘 미끄러진다. 따라서 어획물을 이송

대 상단에서 떨어뜨렸을 때와 같이 선별 드럼의 

역회전 방향으로 떨어진 횟수가 새우류가 어류보

다 많게 나타난 것은 새우 피부의 마찰 계수가 

어류보다 작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이처럼 선별 대상의 마찰 계수 차이에 따른 낙

하 속력 및 이탈 거리 차이는 박피 마늘 선별 방

법을 제안한 Park and Kim(1994)의 연구에서 확

인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껍질을 깐 마늘과 

그렇지 않은 마늘의 표면 마찰 계수 차이를 이용

하여 두 마늘을 분류하였는데 껍질을 까지 않은 

마늘이 깐 마늘보다 마찰 계수가 작고 원통형 마

찰판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속력도 상대적으로 빨

라 마찰판 아랫단으로부터 이탈하는 거리가 먼 

것을 확인하였다. 
그라비새우와 산모양깔깔새우간의 선별률 차이

는 두 새우간 질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뉴톤의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물체에 작용

하는 가속도가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진다. 따라서 두 새우가 이송대 끝에서 

드럼 표면 위로 이동할 때의 가속도가 같다고 가

정하면 질량이 큰 그라비새우(평균 3.32 g)의 관

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라비새우가 산모

양깔깔새우(0.9 g)보다 요철판 위에서 미끄러지는 

힘이 크고 선별 성공률도 높아진다. 선별률을 새

우별로 분리하여 계산했을 때 그라비새우의 선별

률이 월등히 높았던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채(sieve) 등을 이용하여 새우를 크기별로 분리한 

후 산모양깔깔새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

은 새우만 별도로 선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어획물로부터 새우를 선별하기 위해 요철이 있

는 선별 드럼과 이송대로 구성된 새우 선별 장치

를 고안하고 새우 2종(그라비새우, 산모양깔깔새

우) 및 어류 3종(멸치, 도화망둑, 양태)에 대해서 

어획물과 선별 드럼과의 접촉 각도(20, 30도), 선

별 드럼 표면의 요철판 형상(컷터날형, 예리한 컷

터날형, 갈고리형) 및 그 배치 간격(3, 4, 5 mm)
에 따라 선별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

다. 
요철 형상에 따른 평균 선별률은 커터날형 < 

갈고리형 < 예리한 커터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

고, 요철 간격에 따른 평균 선별률은 간격이 증

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또한, 접촉 각도에 따른 평

균 선별률은 접촉각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전체 실험 조건 24가지 중 선별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커터날형/ 5 mm/20도에서 61.7%로 선별

률이 저조하였다. 어류 3종에 그라비새우가 포함

된 경우와 산모양깔깔새우만 포함된 경우로 분리

하여 선별률을 계산했을 때는 그라비새우 그룹은 

평균 64.7%, 산모양깔깔새우 그룹은 평균 43.5%
로 두 그룹 간에 선별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p < 0.01). 각 그룹별로 선별률이 가장 높은 

조건을 선택한 결과, 그라비새우 그룹은 커터날

형/5 mm/20도에서 91.7%, 산모양깔깔새우 그룹은 

커터날형/3 mm/30도에서 46.7%로 그라비새우 그

룹의 경우 최대 선별률이 90%를 넘는 반면, 산모

양깔깔새우 그룹은 50%를 넘지 않아 요철을 이

용한 새우 선별 방법은 그라비새우 선별에는 효

과가 있지만 산모양깔깔새우 선별에는 효과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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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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