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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황해 32° 30'N, 122°E - 37° 30'N, 127°E 해역에서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를 매월 1회 채집하여 생물학적 특성치를 조사하였다. 황해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주 발생군을 판단하기 위해 Tanaka

(1956)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을과 겨울발생군으로 분리하였다.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가을발생군의 비율보다 높았다. 생식소 숙도지수(GSI) 월변

화에서 암컷은 1985년에는 7월에, 1986년에는 10월에, 1987년에는 8월에 최고값을 나타낸 후 감소하였다. 수컷은 1985년에는 6월에, 1986년에는

7월에, 1987년에는 6월에 최고값을 보였다. 암컷의 50 % 군성숙체장를 분석한 결과 1985년에는 외투장(ML) 20.7 cm, 1986년에는 17.9 cm, 1987

년에는 17.2 cm로 나타났다. 암수비율은 ML 24 cm 이상 체급에서는 암컷의 비율이 높았으며, 24 cm 미만 체급에서는 수컷의 비율이 높았다. 살

오징어의 군성숙체장은 개체군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살오징어, 생물학적 특성, 군성숙도, 성숙, 산란

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quid, 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 through the samples caught monthly

in the Yellow Sea(32° 30'N, 122°E - 37° 30'N, 127°E) from 1985 to 1987. Monthly mantle length frequency were separated into Autumn

spawning group and winter spawning group with Tanaka's method(1956) to determine the main group of the squids caught in the Yellow

Sea. The ratio of winter spawning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autumn spawning group. Monthly gonadosomatic index of females

increased on July in 1985, on October in 1986, and October in 1987 and decreased later in each year. That of males increased on June in

1985, on July in 1986, and June in 1987. The length of 50 % group maturity of female was 20.7 cm mantle length(ML) in 1985, 17.9 cm ML

in 1986, and 17.2 cm ML in 1987. The ratio of female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in the group over 24 cm ML, and the ratio of male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in the group under 24 cm ML. We concluded that the length of 50 % group maturity of squids was affected by

the density of the population status.

Key Words : Todarodes Pacificus, Biological characteristics, Group maturity, Spawning and maturity

11. 서 론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의 생물학적 특성

을 보면, 빨강오징어과(Ommastrephidae)의 1종으로, 수명은 1년

정도이며 산란 후 사망한다(Roper et al., 1969; Voss, 1977). 살

오징어군은 발생시기에 따라 3개의 계군으로 나누는데, 1-4월에

산란하는 동계발생군, 6-8월에 산란하는 하계발생군, 그리고

9-11월에 산란하는 추계발생군으로 나눠지며, 황해에서 어획되

는 살오징어는 동계발생군이 주류를 이룬다(Kasahara, 1978).

동계발생군의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200 m 등심선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추계 및 하계발생군은 큐슈(九州) 서쪽 및 대

* 대표저자 : 정회원, khchoi@nfrdi.go.kr, 051-720-2280

†교신저자 : 정회원, dhkwon@nfrdi.go.kr, 032-745-0617

마도 동북쪽 해역의 일본 연안측 해역에 분포하고 있다. 산란

지역은 대륙붕과 대륙사면에 위치하며, 밀도약층에 부유성 난

괴를 방출한다(Shojima, 1972; Sakurai, 2000). 산란수온은

15-23 ℃, 서식수온은 5.5-22.5 ℃이고 최적수온은 14-20 ℃이다

(Sakurai, 2000; Lee et al., 1985). 포란수(抱卵數)는 30만-50만

립(粒)이며, 4-5일만에 부화하여 약 15일간의 유생시기를 거쳐

어린 오징어로 변태한다(Doi et al., 1978). 부화후 5개월이 지나

면 동장(외투장) 14 ㎝정도로 성장하며, 성성숙(性成熟) 체장은

20 ㎝로 알려져 있다(Kidokoro and Wada., 1997; Lim, 1967;

Kim, 1993). 특히 냉수대에서 어획된 살오징어가 난수역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에 비해 크고 무거운 것으로 보고하였다

(Kidokoro and Hiyama, 1996). 주된 분포 수층은 동해에서

10-40 m였으며 수심이 깊을수록 큰 개체가 어획되었으며,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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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20-40 m로 보고되었다(Lee et al., 1985; Kim et al.,

1984). 식성은 부유성 갑각류, 두족류, 어류 등이며 공식을 한다

(Lim, 1967; Murayama et al., 1993; Okiyama, 1965; Kidokoro

and Wada, 1999). 황해에서 살오징어 어장은 6월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8-9월에 성어기를 이룬 후 남하하여 12월까지 어장이

형성되었으며(Kim et al., 1984), 매년의 어획량 변동이 큰 편

이며, 1985년부터 1987년에는 황해에서 특히 많은 양의 살오징

어가 어획되었다(Choi et al., 2003)(Fig. 1). 이상과 같이 살오징

어의 생물학적 특성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황해에 서식하는 살오징어에 관한 연구는 동해에 비해 미비하

며, 특히 어획량과 연계한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황해에서 어획량이 높았던 1985

년부터 1987년의 기간동안에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의해 어획된

자료를 토대로 살오징어의 생물학적 특성치의 특징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Fig. 1. Yearly catch of squids in the Yellow

Sea in 1970-2010.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살오징어의 표본은 1985년 6월 4일부터 1987

년 12월 24일까지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시료를 분석하

였다. 1985년에는 황해의 162, 182, 202 및 221해구에서 1986년에

는 162해구, 1987년에는 163 및 180해구 등에서 어획된 것을 매

월 1회 총 1,736미를 채집하여, 체장, 체중, 생식소 중량을 측정하

고, 성비, 생식소의 숙도를 분석하였다. 체장은 몸통의 복부선단

에서 외투부 끝까지의 길이인 외투장(Mantle length; ML)이다.

황해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주 발생군을 판단하기 위해

Tanaka(1956)의 방법을 사용하여 군을 분리하였다. 이 방법은

산란기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발생군으로 구성된 생물 집단에

대해 그 체장 조성을 정규분포에 적용시켜 각 발생군 체장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하여 각 발생군을 분리한다. 다봉성 도

수분포를 정규분포로 해석하기 위해 Akamine(1982)에 의해 개

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월별로 군을 분리하고 분리된 각

군에 대해 표본의 크기, 외투장의 평균 및 표준편차의 추정치를

구하였다. 외투장 조성에 의해 분리한 군을 월별로 추적하여,

발생시기가 여름은 하계군, 가을은 추계군, 겨울은 동계군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생식소 숙도는 생식소의 외부형태, 크기 및 색깔에 따라 미

숙(Immature stage), 중숙(Maturing stage), 성숙(Mature and

matured stage), 방중 및 방후(Spawning and spent stage)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Kim, 1993).

산란기는 생식소 성숙과정의 월별 변화와 생식선 숙도지수

의 월별 변화로 추정하였다. 생식선의 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는 식(1)에 적용하였다.

GSI =GW /BW× 100 (1)

(여기서, GW : 생식소 중량, BW : 체중)

군성숙도는 각 체장 계급별 암컷 전체 개체수에 대한 성숙된

암컷 개체수의 비로 구하였으며, 성숙외투장은 암컷이 50 % 이

상 성숙되는 외투장으로 나타내었다.

3. 결 과

3.1 어장

1985-1987년에 황해에서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살오

징어의 어장은 32° 30'N, 122°E-37° 30'N, 127°E 해역에서 형

성되었다(Fig. 2). 군산 서방 75마일 해역인 182해구에서 가장

많은 살오징어가 어획되었으며, 182해구를 중심으로 한 목포-

태안반도간 서방해역(34° 30'N - 36°N, 124°E - 126°E)에서 중

심어장이 형성되었다.

Fig. 2. Mean catch distribution of Todarodes

pacificus by jigging boats from the Yellow

Sea in 1985-1987.

3.2 형태학적 분석

1985년에는 황해의 162, 182, 202 및 221해구에서 1986년에는

162해구, 1987년에는 163 및 180해구에서 어획된 살오징어를

암컷, 수컷 및 전체(암컷과 수컷의 합)에 대한 월별 체장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월별 체장조성(Fig. 3)의 모드는 정규분포



황해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생물학적 특성

- 369 -

로부터 대체로 소형개체의 비율이 높게 왼쪽으로 치우쳐 분포

하였다. 월 평균외투장(Fig. 4)은 6월 이후 월이 진행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 3. Monthly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mantle

length of Todarodes pacificus by jigging from

the Yellow Sea in 1985-1987.

Fig. 4. Monthly mean mantle length of Todarodes

pacificus by jigging from the Yellow Sea in

1985-1987. Horizontal bar means standard

deviation of mantle length.

Akamine(1982)가 개발한 Bas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987년

서해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월별 발생군을 분리한 결과, 가을

과 겨울발생군 2개의 군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각 군의 표

본크기를 나타내는 k의 값은 가을발생군에 비해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월의 가을발생군과 겨울발생군의 비율

이 14.3 : 85.7로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연중에 가장 높았으며,

12월에 48.9 : 51.1로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연중 가장 낮았다.

Data Population
Initial Value Value after 29

iteration

k(100) μ(㎝) σ k(100) μ(㎝) σ

Jun. Autumn
Winter

18.3
81.7

21
18

1
1

14.3
85.7

20.6
18.3

1.32
1.06

Jul. Autumn
Winter

20
80

21.5
19

1
1

22.2
77.8

21.4
19.4

0.35
0.65

Aug.
Autumn
Winter

16
84

23
21.4

1
1

44.1
55.9

22.6
21.8

0.4
0.69

Sep. Autumn
Winter

30
70

30
22.5

1
1

28.2
71.8

23.9
22

0.45
0.99

Nov. Autumn
Winter

15
85

29
26.5

1
1

22.4
77.6

28.4
25.4

0.67
0.85

Dec. Autumn
Winter

30
70

30
26

1
1

48.9
51.1

27.1
24.7

0.95
0.86

Table 1. Polymodal distribution of mantle length of

Todarodes pacificus caught from the Yellow Sea

in 1987 by the Akamine's method. Size of cohort

: k, mean mantle length : μ, standard deviation : σ.

6월에 가을발생군과 겨울발생군의 평균외투장은 각각 20.6

㎝, 18.3 ㎝였으며, 월의 진행과 함께 어체의 크기는 증가하여

12월 가을발생군과 겨울발생군의 평균외투장은 각각 27.1 ㎝,

24.7 ㎝까지 증가하였다(Table 2, Fig. 5).

Year 1985 1986 1987 Total

Mantle length
(cm) F1) M2) F M F M F M

15.0～17.9 7 49 2 2 10 23 19 74

18.0～19.9 13 132 21 22 17 50 51 204

20.0～21.9 59 107 74 93 20 64 153 264

22.0～23.9 76 83 63 72 28 40 167 195

24.0～25.9 45 31 37 17 24 41 106 120

26.0～27.9 16 3 7 1 16 15 39 19

28.0～29.9 2 0 0 0 5 5 7 5

1) F : Female 2) M : Male

Table 2. Numbers of individuals between sex at mantle

length class of Todarodes pacificus caught from

the Yellow Sea in 198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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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lymodal distribution of mantle length of

Todarodes pacificus by the Akamine's method

from the Yellow Sea in 1987.

Fig. 6는 1985-1987년의 외투장에 대한 체중의 상대성장을

나타낸 그림이다. 암컷, 수컷 및 전체의 상대성장계수(b)는 각

각 1985년 2.78, 2.96 및 2.90, 1986년 2.94, 2.71 및 2.71, 1987년

3.12, 2.94 및 3.00으로 각각 나타났다.

Fig. 6. Allometry of mantle length and body weight of

Todarodes pacificus sampled by jigging from the

Yellow Sea in 1985-1987.

3.3 생식생태학적 분석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서해에서 어획된 살오징어 암컷과

수컷의 생식소 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의 월 변화

를 살펴보았다(Fig. 7). 살오징어 암컷의 생식소 숙도지수 평균

값의 월 변화를 보면 1985년 6월의 평균은 4.06 ± 1.50이었으며

7월에 6.56 ± 4.34로 최고값을 나타낸 후 감소하였다. 1986년에

는 10월에 5.44 ± 2.15로 최고값을 나타내었으며, 1987년에는 8

월에 4.62 ± 1.63로 최고값을 나타내었다. 수컷은 1985년에는 6

월, 1986년 7월, 1987년에는 6월에 최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암컷에 비해 1-2개월 빠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Female

85 Jan. Mar. May July Sep. Nov. 86 Jan. Mar. May July Sep. Nov. 87 Jan. Mar. May July Sep. Nov.

G
on

ad
os

om
at

ic
 in

de
x

0

2

4

6

8

10

12

14

Male

85 Jan. Mar. May July Sep. Nov. 86 Jan. Mar. May July Sep. Nov. 87 Jan. Mar. May July Sep. Nov.

G
on

ad
os

om
at

ic
 in

de
x

0

2

4

6

8

10

12

14

Fig. 7. Monthly change of Gonadosomatic indices (mean

± SD) of female Todarodes pacificus sampled

by jigging from the Yellow Sea in 1985-1987.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의 기간에 산란중 및 산란후로 판정된

암컷에 대하여 생물학적 최소형을 추정하여 재생산력이 있는 개

체의 최소 체장을 알아보았다(Fig. 8). 미숙단계의 특징으로 수란

관선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난소 및 난포선은 백색을 띤다. 중숙

단계에서 수란관 및 수란관선은 발달하기 시작하여 황색을 띠고,

난소는 유백색으로 난립이 보이기 시작하며, 난포선은 매우 굵고

유백색이다. 성숙단계에서 수란관 및 수란관선은 황색을 띠며,

난소는 유백색으로 난립으로 충만해 있다. 방중단계에서는 난소

와 정소에서 일부 방란방정 흔적이 보이며, 방후단계의 경우 난

소는 유백색을 띠지만 퇴화해 있고 난립은 적고 퇴화된 물질로

차 있다. 1985년에는 19 ㎝ 이상부터 성숙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군성숙도 50 % 수준에 해당하는 체장인 생물학적 최소형은 20.7

㎝ ML이었다. 1986, 1987년에는 각각 18 ㎝, 17 ㎝ 이상부터 성

숙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군성숙도 50 % 수준에 해당하는 체장인

생물학적 최소형은 각각 17.9 ㎝, 17.2 ㎝ ML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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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gistic functions fitting the cumulative proportion of

maturing and mature female Todarodes pacificus

sampled by jigging from the Yellow Sea from 1985

to 1987. MLM50 : mantle length of which 50 % of

females are mature.

1985년부터 1987년 사이의 기간에 각 체장별 암․수의 개체

수로부터 암․수의 성비를 알아보았다(Table 2). 1985년에는 총

623미 중 암컷 218미, 수컷 405미로 암컷에 대한 수컷의 비가

35.0 : 65.0의 비율로 나타났다. 1986년에는 총 411미 중 암컷

204미, 수컷 207미로 암컷에 대한 수컷의 비가 49.6 : 50.4의 비

율로 나타났다. 1987년에는 총 358미 중 암컷 120미, 수컷 238

미로 암컷에 대한 수컷의 비가 33.5 : 66.5의 비율로 나타났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총계는 총 1,423미 중 암컷 542미, 수컷

881미로 암컷에 대한 수컷의 비가 38.1 : 61.9의 비율로 나타났

다. 그리고 1985, 1986년에는 외투장 24 ㎝ 이상에서 암컷의 비

율이 수컷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987년에는 외투장 26

㎝ 이상에서 암컷의 비율이 수컷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이하의 체급에서는 암컷의 비율이 수컷의 비율보다 낮게 나

타났다.

4. 고 찰

1985-1987년에 황해에서 살오징어는 182해구를 중심으로 한

목포 - 태안반도간 서쪽해역(34° 30'N - 36°N, 124°E - 126°E)

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며, 126°E를 중심으로 군산 서방

75마일 해역인 182해구에서 가장 많은 살오징어가 어획되었다.

이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금강 등의 하구를 통해 육상으로부터

의 풍부한 영양염류의 유입된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동해에서 1970년에서 1999년 동안 살오징어 어획량이

급격히 변동한 것은 아극전선이 살오징어의 분포와 회유에 영

향을 미친 원인이라고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8). 반면에,

염분은 살오징어 자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urukawa and Sakurai, 2008). Choi(2005)는 황해에서 1987년

의 오징어 어획량이 높은 것은 동서방향의 수온분포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본 연구의 결과는 개연성

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Choi et al.(2003)은 황해에 분포하는 살오징어는 1985년부터

1989년에 걸쳐 많이 어획되었으며, 주 어기는 8-9월로 연간 전

체어획량의 60 % 정도를 차지하고 동해에 비해 어기가 짧은 특

성을 지니며 4월에 북상하여 11월에 남하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황해에서 오징어채낚기어업으로 어획된 살오징어의

동장 범위는 15-30 ㎝로 6월에 어장에 가입하여 12월까지 어획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냉수대가 강화되는 겨울에 가까울수록 살오징어의 개체크

기 및 중량이 증가하는 Kidokoro(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Akamine(1982)의 Basi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987년 서해에

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월별 발생군을 분리한 결과, 가을과 겨울

발생군 2개의 군으로 구성되었다. 각 군의 표본크기를 나타내는

k의 값은 가을발생군에 비해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연중 6월에 가을발생군보다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12월에는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겨울발생

군이 황해에서는 여름에 주로 어장을 형성한 때문으로 생각된

다. 6월에 가을발생군과 겨울발생군의 평균동장은 각각 20.6 ㎝,

18.3 ㎝였으며, 월의 진행과 함께 어체의 크기는 증가하여 12월

가을발생군과 겨울발생군의 평균동장은 각각 27.1 ㎝, 24.7 ㎝까

지 증가하였다. Choi(2005)는 동해에서 어획된 살오징어의 월별

발생군을 위와 같이 분리하였다. 동해의 경우, 1개의 군으로 구

성된 달은 9월이었으며, 3개의 군으로 구성된 달은 5월, 7월, 12

월이었다. 그 외 나머지 달은 2개의 군으로 구성되었다. 각 군

의 표본크기를 나타내는 k의 값이 1월의 경우 가을발생군과 겨

울발생군의 비율이 48.2 : 50.8에서 2월 37.8 : 62.2로 겨울발생군

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3월에 여름발생군이 가입되고 겨울발생

군이 사라졌으며, 4월까지 겨울발생군의 비율이 높았다. 5월에

평균동장 13.1 ㎝ 그룹의 가을발생군이 가입하여 12월까지 어획

의 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월의 진행과 함께 평균 동장은 증가

하여 12월에는 25.4 ㎝까지 성장한 개체가 어획되었다. 5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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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여름발생군 및 겨울발생군이 혼획되어 어획되었으나 가을

발생군에 비해 어획비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본 결과에서 황해

에서 어획된 살오징어는 동계발생군이 우세하며, Hamabe

(1965)와 Kasahara(1978)는 동해에 분포하는 살오징어는 추계

발생군이 주 대상이며, 황해에 분포하는 살오징어는 동계발생

군이 주 대상이라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Adachi(1981)는 수컷의 성 성숙 연령이 암컷에 비해 1개월

정도 빠르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암컷의 경우 1985년에는

7월에 6.56 ± 4.34로 최고값을 보였고, 1986년에는 10월에 5.44 ±

2.15로 최고값을 나타내었으며, 1987년에는 8월에 4.62 ± 1.63로

최고값을 나타내었다. 수컷은 1985년에는 6월, 1986년에는 7월

에, 1987년에는 6월에 최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암컷에 비해

1-2개월 빠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어획량이 다소 높았

던 1985년에는 수컷은 6-8월에 방정을 하였으며, 암컷이 7-8월

에 방란을 하였으며, 어획량이 다소 낮아진 1986년에는 수컷은

7-9월에 방정을 하였고, 암컷이 10월에 방란을 하여 산란시가

다소 지연된 경향을 보였다. 어획량이 가장 높았던 1987년에는

수컷은 6-7월에, 암컷이 8-9월에 각각 방정, 방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어획량이 높을수록 수컷의 산란기가 일찍 시작되며 암

컷의 산란기는 다소 늦어지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오징어의 배체 발생과 자어 생존율에 좋은 조건인 15 ℃

이상의 해양표층의 수온에서 살오징어 암컷 생식소는 급격히

발달하게 되지만, 성체는 이 수온에서 쇠약해진다(Kidokoro

and Sakurai, 2008). 1985년부터 1987년까지의 기간에 성숙 및

산란으로 판정된 암컷에 대하여 생물학적 최소형을 추정하여

재생산력이 있는 개체의 최소 체장을 알아본 결과, 1985년에는

19 ㎝ 이상부터 성숙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군성숙도 50 % 수준

에 해당하는 체장인 생물학적 최소형은 20.7 ㎝ ML이었다.

1986, 1987년에는 각각 18 ㎝, 17 ㎝ 이상 크기부터 성숙개체가

출현하였으며, 군성숙도 50 % 수준에 해당하는 체장인 생물학

적 최소형은 각각 17.9 ㎝, 17.2 ㎝ ML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

해에서 어획되는 살오징어의 생물학적 최소형이 20 ㎝ 내외인

것(Kidokoro et al., 1997; Kim, 1993)과 관련하여 약 2-3 ㎝의

차이를 보인다는 Lim(1967), Choi(2005)의 연구결과와 상응하

며 어획량이 높았던 1987년에 생물학적 최소형이 가장 작은 것

은 높아진 자원밀도에 따른 제한된 먹이환경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나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황해에서 1985년부터 1987년 3개년의 암․수의 연간출현율은

암컷 38.15 %, 수컷 61.95 %였으며, 24 ㎝ 이상 체급에서는 암컷

에 대한 수컷의 비율이 낮았던 반면, 24 ㎝ 미만 체급에서는 암

컷에 대한 수컷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해 연안에서의 성비

는 월간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1 : 1에 가까우며 산란성기

에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4-10 % 높았다. 조사기간 1965-1966

년 2개년의 연간출현율은 암컷 45 %, 수컷 55 %였다(Lim,

1967). 동해의 근해 집단에서 성비는 어기 초에 50 %, 그 후 성

비는 변동하며, 어기 말에는 암컷의 비율이 더 큰데, 이것은 성

숙의 진행 및 성별에 따른 분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하였다(Ito et al., 1965). 황해에서 살오징어는 1987년에 높은

어획량을 나타내었고, 약 20년 후인 2006년에 가장 높은 어획량

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동해에서는 1980년 이후에서 1990년까

지 어획량이 낮았다가 1997년에 높은 어획량을 보인 이후 어획

량이 감소되었다(Kim et al., 2010). 동해에서의 살오징어 어획

량과 황해에서의 어획량이 서로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동해에서 불리해진 어황으로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선들이

황해로 이동하여 어획노력량을 부가한 것도 한가지의 원인으로

생각되나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살오징

어는 2007년부터 TAC 대상종으로 지정되어 자원평가 및 관리

를 하고 있으나 주된 관심이 현재까지 동해에 집중되어 있지만

황해에서의 어획량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효율적

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생태학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또한, 본 조사에서 1985년에 서해산 살오징어의 생물학적

최소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서해 해역에서 어획량이 높았던

1987년의 가장 작았던 것은 서해 해역에서 살오징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함으로서 먹이 등 환경적인 수용력과 밀접하게 관

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살오징어와 같이 수명이 짧고 어획량의

변동이 심한 어종의 경우 생물학적 최소형과 어획량의 고저에

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최근 2007년 전

후의 서해에서 어획량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생물학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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