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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재포획

 뉴욕-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자이언트 다  어도 1/4 혹은 그 이상이 자

연의 격한 변화로 인하여 사라진 것 같다. 이것은 이 동물의 요한 먹이인 

나무 두 종이 유 인 문제로 인하여 멸종함에 따른 것이다.

 샬러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 달에 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지

역에 한 비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어느 시 부터는 무선으로 조종되는 원격탐지기를 사용하게 될 것

이다. 이것은 동물들에게 작은 무선송신기를 달아 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언제 

돌아다니는가와 지리 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알기 해서 말이다. 

『웨스트 팜 비치 포스트(West Palm Beach Post)』1980년 4월 8일

 우리가 신문 기사나 TV 로그램을 통해 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동물들과 물고기들이 계속 멸종되어가고 있다. 멸종될 험에 처한 

동물이나 물고기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거나 산업 공해를 이고 사냥을 

지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막기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에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재 얼

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남아 있고 그들이 지리 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가 하는 사실이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해서 지 부터는 험에 처한 

종을 그냥 물고기라고 부르겠다. 물론 이러한 멸종 문제는 물고기뿐만 아니

라 동물이나 곤충들에게도 그 로 해당되는 문제이다.)

 이런 제 덕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 단순화된 상황에 이르 다. 어떤 호수

에 멸종되어가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

다고 하자. 우리는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추정하고 싶어한

다. 물론 이 물고기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그 수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통계학자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물고기의 숫자를 추정하는 아주 훌륭한 방

법을 개발해왔다. 멸종되어가는 물고기를 몇 마리, 를 들면 열 마리 정도 

잡는다. 이 물고기들에게 모두, 물고기를 다치게 하지도 않고 물고기가 움직

이는 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번호표를 조심스럽게 달아놓는다. 그리고는 호수

로 돌려보낸다. 이 물고기들이 호수 여기 기로 흩어질 만큼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다시 낚시를 시작하여 같은 종류의 물고기를 열 마리 잡는다.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해 그  다섯 마리에 번호표가 붙어 있다고 해보자.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할 수 있다. 다시 잡힌 물고기의 표본을 

근거로 단해볼 때 멸종되어가는 물고기의 반이 번호표를 달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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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호수에 살고 있는 이 종류의 물고기는 무도 20마

리일 것이다. 번호표를 달아  물고기가 열 마리 는데 다시 잡힌 물고기 가

운데, 번호표가 달린 물고기와 번호표가 달리지 않은 물고기가 각각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문제의 해답이 가지고 있는 요한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

기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켰다. 그 다면 실제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에 제

시한 간단한 에서는 언 되지 않은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실제 상황은 동 이라는 것이다. 실험을 하고 있

는 동안 새로운 물고기가 태어날 수도 있고, 번호표가 달린 것이든 달리지 

않은 것이든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다.  물고기마다 잡힐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도 무나 단순한 가정이다. 어떤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보다 미

끼에 걸리기 쉬울 수도 있다.  다른 요소들이 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러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날씨의 변화가 어떤 물고기에게는 이

게, 다른 물고기에게는 게 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끼에 걸릴 확률이

라는 면에서는 상반된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상황들도 한 통계학  분석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어 든 이 게 복잡한 모형에 해서는 언 하지 않기로 하겠다. 그 

신 이러한 포획-재포획 모형에 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주의1 : 부분의 추정 문제에서 통계학자들은 모집단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알고 있지만, 모집단의 구성원  어느 정도가 어떤 특성을 소유하

고 있는지는 모른다. 를 들면 유권자들의 모집단일 경우, 어느 정도의 유

권자들이 민주당 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미국 

인구의 얼마 정도가 어도 65세까지 사는가 하는 문제는 모르는 것이다. 지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통계학자들이 모집단의 크기를 모르고 있으며 

그 크기를 추정하고 싶어한다.

 주의2 : 번호표를 붙이는 방법은 단순히 모집단의 크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을 가지고 있는 모집단의 특성들을 추정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를 

들면 생태학자들은 모집단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알고 

싶어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생태학자가 번호표를 붙인 시간과 장소를 기

록해둔다면 표본이 된 그 동물을 다시 잡았을 때, 번호표를 붙인 후 다시 잡

힐 때까지 그 동물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한 거리를 이동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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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3 : 우리는 지  ‘재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형에 해서 논의하

고 있다. 이것은 물고기의 경우에는 아주 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물 속

에 사는 물고기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집단이 동물일 

경우에는, 특히 큰 동물일 경우에는 물리 으로 다시 포획하기보다는 시각

으로 찰할 수 있다. 를 들면 어떤 과학자는 망원경으로 주 를 살피면서 

자신이 연구하는 동물들의 수를 알 수 있고 그 에서 번호표를 달고 있는 

동물들의 수를 셀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과정

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찰되는 상이 번호표를 달고 있는가, 그

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의4 : 우리는 포획-재포획의 방법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 즉 모

집단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른 문제들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어떤 종(種)의 물고기를 

연구하는 경우, 그 물고기의 세포 조직 속에는 평균 으로 얼마나 많은 공해

물질( 를 들면 납과 같은)이 들어 있는가? 공해물질이 축 된 비율은 어떤

가? 어느 정도의 물고기들이 특정한 종류의 질병으로 죽어가는가?

요       약

1. 어떤 호수에 사는 물고기의 모집단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모를 때 다음

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서 번호표

를 붙인 다음, 호수에 풀어 다. 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새로운’ 표

본을 포획해서 이  번호표가 달린 물고기들의 수를 세어본다. 

2. 동물들의 모집단일 경우에는 물리 으로 다시 포획하기보다는 찰을 통

해서 추정할 수 있다.

출처 : 통계마인드 길들이기

 마일즈 홀랜더, 랭크 로쉬안 지음, 도서출  새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