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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jin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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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kyongNationalUniversity,Busan608-737,Korea

AAAbbbssstttrrraaacccttt

Stomach content analysis for common squid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seasonaland ontogenetic feeding behavior.

Totals of1368 common squid were collected monthly offBusan from

September2004 to August,2005. Size range ofcommon squid was

8.5-31.8cm mantlelength (ML)during thestudy period. Ofthe1368

stomachsexamined,599specimens(43.8%)wereempty. Stomachcontents

indicated thatcommon squid was carnivore:Large portion ofstomach

contents consisted offish and mollusca (mainly common squi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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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achcontentsindex(SCI)seemedtoincreasewithsize,though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size classes significantly.

Cannibalism was minimum in size range of15-20 cm ML,butwas

steadily increased with size. Cephalopodswerethemajorprey during

springandsummerwhencommonsquidweresmall,butfishreplacedit

duringautumnandwinterwhentheybecame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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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 론론론

살오징어(Todarodespacificus)는 살오징어과(Ommastrephidae)에 속

하는 종으로 한국 연안,황해,일본 연안에 분포하며,1년생 연체동물

종으로 연중 산란한다(Yamadaetal.,1986;NakamuraandSakurai,

1993). 살오징어는 여름,가을,겨울의 3개의 산란군으로 나뉘어지며

(Okutani,1983;Yamadaetal.,1986),암컷은 숫컷보다 2개월 먼저 성

숙하여 수정 후 1회 산란하고 사망한다(Yamadaetal.,1986;Ikedaet

al.,1993).

두족류는 해양의 상부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대기환경의 변화 혹

은 해양 표층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생물종으로 알려

져 있다. 북서태평양 해역에 분포하는 살오징어의 경우,해양의 표층

수온이 높았던 시기가 낮았던 시기에 비하여 어획량이 많았다

(Sakuraietal.,2000;Zhangetal.,2004).

살오징어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어획되지만 주로 동해에서 채낚

기 어선에 의해 어획되는데,1980년대까지 약 50,000톤 정도의 낮은

어획량을 보였으나,1990년대 초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Fig.

1). 이러한 어획량의 급격한 변화는 살오징어 생태 연구에 대한 중요

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 서식하는 살오징어의 주된 성육장은 동해이므로,

이들은 태어나서 산란을 하고 죽을 때까지 광범위한 해역을 계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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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유하고 있다(Yamada etal.,1986;Nakamura and Sakurai,

1993). 부산 부근 해역은 동중국해 산란장과 성육장인 동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산란장에서 태어난 살오징어의 유생들이 성육장으

로 빠져 나가는 관문으로서,혹은 동해에서 성장한 성체들이 산란장으

로 다시 돌아가는 통로로서 살오징어의 생물학 연구에 중요한 해역이

다 (Fig.2).

일반적으로 해양생태계에서 대형어류가 상위 포식자군에 속하며,무

척추동물은 하위 피식생물군에 속한다. 하지만 두족류는 크기도 크

고,유영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생태계 먹이망에서 어류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살오징어의 식성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ArayaandNakamichi(1962),Okutani(1962),Okiyama(1965),Hamabe

andShimizu(1966),Tanaka(1993)등에 의해,우리나라에서 Lim(1967)

과 Kim andKang(1998)등에 의해서 이루어 졌으나,이들 모두 살오

징어의 일반적인 주 먹이생물만을 보고했을 뿐이다. 식성연구는 대상

종의 성장이나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Nikolsky,1963),현재까지의 살오징어 식성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인

이 고려된 바가 없다.

일본 연안에 서식하는 살오징어 식성 연구에서 이들의 주 먹이생물

은 어류(Pisces),두족류(Cephalopoda),갑각류(Crustacean),갯지렁이류

(Polychaeta)등 이었다(Yamadaetal.,1986). 많은 해양생물은 성장

하면서 식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Nikolsky,1963),두족

류는 어린시기에 새우유생과 게유생 등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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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생물로 섭이하면서 성장하다가 먹이전환이 일어나 어류,두족류,

갑각류,다모류 등을 섭이한다고 알려져 있다(Yamadaetal.,1986;

KouetaandBoucaud-Camou,1999). 또한 두족류는 같은 종의 개체

를 포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영생물에서 발견되는 공식현상

(cannibalism)의 유형으로는 먼저 부화한 자치어가 나중에 부화한 보

다 어린 자치어를 섭이하는 경우,동일시기에 부화한 무리에서 약한

개체를 섭이하는 경우,성어가 같은 종의 난과 자치어를 섭이하는 경

우,천적으로부터 자신의 난을 보호하다가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할

때 자신의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경우,새끼가 부화되었을 때 죽은 어

미의 사체가 새끼의 영양분으로 섭취되어지는 경우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Dominey and Blumer,1984;Fukuhara and Fushimi,1988;

Fukuhara,1989;Hseuetal.,2003). 일반적으로 수온,염분,저질 그

리고 수심 등의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 환경생물의 현존량과 종조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식환경이 유사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

는 살오징어의 주 먹이생물 또한 일본 연안에 서식하는 살오징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의 생태학적,습성학적 연구는 생물종의 가입과 생체량의 변동

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부산 주변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살오징어의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하여 주 먹이생물,성

장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성장 및 계절에 따른 위 내용물 중량지수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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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Annualfluctuationincommonsquid,T.pacificuscatchesof
KoreaandJapanduring1955-2004.(Dataderivedfrom the

Japan Sea Research Institute, Japan and the National

FisheriesResearchandDevelopmentInstitute,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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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darodes pacificus spawning grounds and typical

migration(winterandautumngrounds).(Murata,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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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에 사용된 살오징어는(총 1,368개체)부산 주변 해역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매월 1회 채낚기(jiggingfishery)어선

을 이용하여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채집하였다(Fig.3).

밤에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냉장상자에 보관하였다가 낮에 실험실로

운반되었다.실험실에서 각 개체의 외투장(mantlelength,ML)과 체중

을 각각 0.1cm,0.1g단위까지 측정하였으며,위 부분을 분리한 뒤,

위 무게를 0.1g단위까지 측정하고,위 내용물을 Takeda(1982),Cha

etal.(2001),Yoon(2002)을 기준으로 동정하였다.

먹이생물은 종류별로 건조기에 넣고 80℃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뒤,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건조중량(dryweight,DW)을 0.1mg단위까지

측정하였다.위 내용물의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와

건조중량비로 나타내었으며,출현빈도(Fi)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Fi(%)= 


×100

여기서 Ai는 해당 먹이생물이 위 내용물 중 발견된 살오징어의 개체수

이고,N은 위속에 내용물이 있었던 살오징어의 개체수이다.

섭이된 먹이생물의 순위지수(RankingIndex,RI)는 출현빈도와 건조

중량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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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i(%)×DW (%)

살오징어의 위 내용물 중량지수(Stomach ContentIndex,SCI)은

Watanabeetal.(2004)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SCI=   
  

×100

여기서 GW(gonadweight)는 생식소 중량이고,BW(body weight)는

체중,SCW(stomachcontentweight)는 위 내용물 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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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Locationofthesampling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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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결결 과과과

111...위위위 내내내용용용물물물 조조조성성성

본 연구에 사용된 살오징어의 외투장 (mantlelength)은 8.5-31.8cm

범위였다(Fig.4). 2005년 2월에서 6월까지는 외투장 20cm미만의 비

교적 작은 크기의 개체가 채집되었는데,5월과 6월에 최소체장의 살오

징어가 출현하였다. 그 후 여름부터 9월까지는 출현하는 살오징어의

체장이 계속 증가하였으며,가을과 초겨울에는 체장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

위 내용물 분석에 사용된 살오징어 중에서 위속에 내용물이 전혀 없

었던 개체는 599개체로서 43.8%의 공복율을 보였다. 섭취한 먹이는

매우 다양한데,Fig.5는 살오징어의 위 내용물 사진을 보여준다. (A)

는 어류의 척추뼈로 판단되며,(B)는 어류의 가슴지느러미,(C)는 어류

의 비늘,(D)는 어류의 이석,(E)는 두족류의 부리(beak),(F)는 두족류

의 다리부분,(G)는 새우류의 머리부분,(H)는 갑각류의 잔해,(I)는 요

각류이며,(J)는 부화직전의 난으로 판단된다.

먹이를 섭이한 769개체의 위 내용물을 분석해본 결과,살오징어의 먹

이생물은 어류(Pisces),연체동물(Mollusca),갑각류(Crustaceans)였으며

(Table1),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어류로 나타났다. 어

류는 39.4%의 출현빈도를 보였으며,전체 건조중량의 71.1%,순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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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는 70.2%를 차지하였다.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연체동

물,갑각류 순으로 나타났는데,연체동물은 49.3%의 출현빈도와 22.5%

의 건조중량비를 보였으며 순위지수는 27.8%였다. 연체동물 중에서

살오징어의 위 내용물에 두족류(Cephalopoda)와 이매패류(Bivalvia)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두족류가 47.7%의 출현빈도와 21.9%의 건조중

량비를 보여 연체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다. 갑각류는

15.0%의 출현빈도와 5.5%의 건조중량비를 보였으며 순위지수는 2.1%

였다. 갑각류에서는 단각류(Amphipoda), 새우류(Caridea), 게류

(Brachyura),갯가재류(Stomatopoda)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살오징어는 어류,연체동물,갑각류를 먹이생

물로 하는 육식성 종(carnivores)이었으며,동종을 포식하는 동종포식

자였다. 많은 해양생물들이 일주 수직이동(dielverticalmigration)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살오징어 역시 낮에는 포식자들을 피해 저층에

머물다가 밤에 먹이를 찾아 표층으로 이동하는 일주 수직이동을 하기

때문에 부유성 먹이생물과 저서성 먹이생물을 모두 섭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살오징어 위에서 미성숙한 개체와 성숙한 개체 모두

발견된 것으로 보아,동종포식 현상의 여러 유형 중에서 동일시기에 부

화한 무리에서 약한 개체가 포식 당하였거나,어미에 의해 어린 개체들

이 포식을 당한 유형이라고 보인다.어획 후 선상에서 동시에 잡힌 살

오징어들이 서로 잡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이번 조사의 경우

위 내용물 중의 살오징어가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살오징어는 동종포식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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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Size distribution ofTodarodes pacificus collected in the
coastalwatersoffBus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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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Photomicrographs ofprey items in stomach contents of

Todarodespacificus;A,fishvertebra;B,finoffish;C,fish
scale;D,fishotolith;E,beakofsquid;F,squidarm;G,

crustacea;H,bivalvia;I,copepoda;J,shrimp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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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Composition ofthe stomach contents ofTodarodes
pacificusbyfrequencyofoccurrenceanddry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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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성성성장장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먹먹먹이이이생생생물물물 조조조성성성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본 연구에서 채집된 살오징어를 외투장 기준 5cm 간격으로 10-15

cm,15-20cm,20-25cm,25-30cm의 네 개의 크기군을 나누어 먹이

생물의 조성 변화를 조사하였다(Fig.6). 외투장 10-15cm의 크기군에

서 어류가 44.9%로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으며,그 다음으로 연체

동물이 43.9%,갑각류가 11.2% 순이었다. 15-20cm의 크기군에서는

어류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4.5%를 차지하였으며,반면 연체동물

의 점유율은 크게 감소하여 8.1%를 차지하였다. 갑각류의 점유율은

감소하여 7.4%를 차지하였다. 20-25cm의 크기군에서는 어류와 갑각

류의 점유율이 감소하여 각각 68.2%와 3.9%를 차지하였으며,연체동물

의 점유율은 증가하여 26.1%를 차지하였다.25-30cm의 크기군에서는

어류와 갑각류의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여 각각 68.2%와 3.9%를 차지하

였으며,연체동물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여 40.0%를 차지하였다. 먹

이생물 중 갑각류의 점유율이 성장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

을 보아 살오징어 역시 다른 두족류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작은 크기에

서는 갑각류를 먹이생물로 선호하였으며,성장하면서 연체동물과 어류

로의 먹이전환이 일어났다. 살오징어와 같은 단년생으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해양생물은 빠른 성장에 따른 영양분을 유지하며 생존하기

위하여 성장함에 따라 보다 크고 많은 먹이생물을 섭이하며,성장단계

별로 가장 효율적인 먹이전환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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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군에 따른 위 내용물 중량지수 값을 살펴보면,가장 작은 크기군

인 외투장 10-15cm에서 평균 1.03의 값을 보였으며,분산값이 작았다.

그 보다 더 큰 체장에서는 분산값이 높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성장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였다. 가장 큰 25-30

cm의 크기군에서는 평균 1.67의 값으로 가장 큰 위 내용물 중량지수를

나타냈다(Fig.7).

본 연구에서는 외투장 8.5cm 이하의 살오징어는 채집되지 않아 어

린시기의 정확한 먹이생물은 알 수가 없었지만,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살오징어 역시 다른 두족류와 마찬가지로 어린시기에 새우유생과 게유

생 등의 작은 크기의 먹이생물을 섭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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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계계계절절절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먹먹먹이이이생생생물물물 조조조성성성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살오징어는 계절에 관계없이 어류,연체동물,갑각류 등을 섭이하였

으나,주요 먹이생물이 위 내용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계절적 변화가

있다(Fig.8). 봄에 연체동물의 점유율은 55.1%였으며,어류는 40.0%,

갑각류는 4.9%였다. 여름에는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점유율이 증가하

여 각각 68.4%와 10.8%였으며,반면 어류의 점유율은 감소하여 20.8%

를 나타내었다. 가을에는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점유율이 감소하여 각

각 26.4%와 5.7%를 보였으며,어류는 증가하여 67.9%를 나타내었다.

겨울에는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여 각각 17.6%와

5.3%를 보였으며,어류는 계속 증가하여 77.1%를 보였다.

계절별 위 내용물 중량지수 값을 살펴보면,봄과 여름에 각각 평균

1.10과 1.01의 낮은 값을 보였으며,분산값이 작았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각각 평균 2.08과 1.90의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Fig.9).

두족류 중에서 Heteroloigobleekeri와 같은 종은 산란기에는 먹이를

섭이하지 않는다고 보고 된 바 있는데(Yammadaetal.,1986),본 연

구에서 계절별 위 내용물 중량지수를 조사해본 결과 봄과 여름에 위

내용물 중량지수 값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살오징어는

산란기와 관계없이 연중 섭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Fig.10).

일본 연안에 서식하는 살오징어는 산란기에 펄 밖으로 나와 유영을

하는 다모류들을 섭이하기도 하지만(Tanaka,1993),본 연구의 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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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어는 전혀 갯지렁이류를 섭이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일부 다모류들

의 집단표층산란현상(epitoky)은 연안지역에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채낚이에 의해 외양에서 포획된 본 연구의 살오징어 위 내용물 중

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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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Monthly changes between SCIand GIofTodarodes
pacif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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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 찰찰찰
어류 식성 연구의 일반적인 목표는 어류의 크기,형태학적,습성학적

특성과 유용한 먹이 자원에 따른 먹이 조성을 추정하는 일이다. 포식

자는 선택 경향에 부합하는 그들 주위에서 관찰된 가장 풍부한 먹이를

마구잡이로 먹거나,유용할 수 있는 특정한 먹이를 선택적으로 섭이한

다(Eggers,1977;SihandMoore,1990).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에 의

하면 대부분의 두족류들은 어류, 두족류, 갑각류, 갯지렁이류

(Polychaeta)등이 주 먹이생물이었다(Yamadaetal.,1986;Guerra

andRocha,1994;Coelhoetal.,1997;SantosandHaimovici,1997;

duSelandDaguzan,1997). 두족류들은 종에 따라 선호하는 먹이생

물이 달랐는데,크게 어류를 선호하는 그룹과 갑각류를 주 먹이생물로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Illexargentinus,Loligovulgaris,Loligo
vulgaris와 L.forbesi,Sepiellaofficinalis,Sepioteuthislessoniana,
Photololigoedulis,Heteroloigobleekeri등의 대부분의 두족류는 어

류를 주 먹이생물로 선호하는 그룹에 속하였으며,Sepiaesculenta와
Sepiellajaponica등은 갑각류를 선호하는 그룹에 속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살오징어는 어류,두족류,갑각류를 모두 섭이하였지만 첫 번째

그룹의 두족류와 동일하게 어류를 주 먹이생물로 섭이하는 그룹에 속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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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살오오오징징징어어어의의의 공공공복복복율율율

본 연구의 결과는 살오징어의 매우 높은 공복율(43.8%)을 보였다.

이는 다른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류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예를 들

면,Portugal남부해안과 SaharanBank에 서식하는 Loligovulgaris는
공복율이 각각 70.9%와 59.2% (Coelhoetal.,1997),SouthernBrazil

에 서식하는 Illexargentinus는 50.2% (SantosandHaimovici,1997),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살오징어는 58% (Kim andKang,1998)등 많은

두족류의 식성연구에서 공복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두족류와

유사한 먹이생물을 섭이하는 어식성 어류들에서도 매우 유사한 양상

을 보였다. 우리나라 남해에서 연구된 갈치(Trichiuruslepturus)는
16.2%의 공복율을 보였으며(Huh,1999),Hawaii의 Kaneohe만의 상

어류인 Sphyrnalewini는 20% (Bush,2003),동북부 대서양에 서식하

는 가오리류인 Raja clavata는 37.1% 그리고 상어류인 Galeorhinus
galeua는 47.7% (Moratoetal.,2003),포루투칼 아조레스제도에 서식

하는 꼬치고기류인 Sphyraena viridensis는 34% (Barreiros etal.,

2002)등이었다. 대부분의 어식성인 해양포식자들은 먹이를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며,어류와 두족류 등의 먹이생물은 갑각류(Crustaceans)

와 이매패류(Bivalvia)등의 다른 먹이생물에 비하여 비교적 빨리 소

화되기 때문에 공복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살오징어는 간

과 이자의 기능을 하는 큰 암갈색의 간췌장을 가지고 있는데,간췌장

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분해효소를 함유한 소화액을 분비하고,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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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세포내소화,세포외소화 및 흡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살오징어는 간췌장의 역할로 인한 높은 소화율로 공복율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성성장장장과과과 계계계절절절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먹먹먹이이이생생생물물물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살오징어 식성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Okutani(1983)는

살오징어의 먹이가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부유성 갑각류

(euphausiids,Themistosp.등),어류(정어리 Myctophidae등의 소형어

류)그리고 오징어류는 필수적으로 섭이한다고 보았다.본 연구에서도

살오징어 주요 먹이 생물이 어류,연체류(오징어류),갑각류 순으로

Okutani(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지만,시료로 사용된 살오징어

위의 소화정도가 큼에 따라 종 단위까지의 정량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

다.그러나 채집지인 부산 앞바다를 포함하는 남해안의 종조성으로 보

아 우점종인 멸치(Engraulisjaponicus)는 먹이 생물이 되는 어류 중

가장 주요한 종으로 고려될 수 있다.

Okiyama(1965)는 살오징어의 일일 섭이량과 섭이 시간은 성장에 따

라 증가하여 피크 시기에는 체중의 5～10%를 소비하며,섭이 활동은

해질녘과 새벽녘에 최대가 되고,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점점 감소한다

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Hamabe와 Shimizu(1966)는 살오징어가 어

린시기에는 부유성 생물을 섭이하다가 성어가 되면서 어류나 오징어류



-28-

를 먹는 섭이 전환을 하고,성장하면서 섭이율이 감소하며,체중에 대

한 위 내용물 중량은 어린시기보다 대략 16% 내외로 낮아진다고 보고

했다. 또한 그들은 살오징어가 낮 동안은 해양의 저층에서 저서성 어

류를 먹고,밤에는 표층으로 올라오는 수직 회유를 하면서 기아 상태에

놓인 살오징어의 출현빈도와 동종섭이 현상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체장에 대한 위 내용물 중량지수로써 성장에 따른 섭이량을

유추해본 결과,살오징어는 성장함에 따라 섭이량이 다소 증가하는 경

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10cm 이상의 살오징어만을 대상으

로 한 결과이므로 전 성장 단계에 걸친 식성 연구가 필요하다.

계절에 따른 식성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대상 종의 서식 환경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남해안의 주요 종인 멸치는 봄에는 4cm이하의 소형

개체들이 채집되나,이들은 점차 성장하여 가을에는 5～8cm의 개체들

이 크게 번성한다(HuhandKwak,1998). 따라서 어식성인 살오징어

의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구성비에서 가을과 겨울에 어류의 비중이 가

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살오징어는 일생동안 회유를 한다(Okutani,1983;Yamadaetal.,

1986;Ikedaetal.,1993). 동해안을 지나 회유하는 살오징어 계군들은

제주도 근해에서 부화되어 부산 연근해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한 후 다

시 산란을 위하여 제주도 근해로 이동해 온다. 살오징어는 여러 계군

이 제주도 연근해에서 연중 산란을 하는데,조사 해역인 부산 연근해

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계군은 제주도 근해에서 부화되어 비교적

어린 개체들의 계군이며,반면 북쪽에서 산란을 위해 제주도 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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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는 살오징어 개체들은 산란 직전의 성체들이다(Yamadaetal.,

1986;NakamuraandSakurai,1993). 따라서 2월과 6월에 채집된 외

투장 20cm미만의 비교적 작은 개체들은 제주도 근해에서 부화되어

북쪽으로 회유하는 계군이며,그 외에 9월부터 1월에 걸쳐 채집되어진

살오징어는 북쪽에서 산란을 위해 제주도 근해로 내려오는 산란 직전

의 살오징어 계군이라 생각된다.

동동동종종종섭섭섭이이이
동종섭이자(cannibal)는 자신과 같은 종을 섭이하는 동물로서,동종섭

이는 자신과 같은 종을 먹는 행위로서 정의될 수 있다.이러한 행위의

피포식관계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동종이지만 혈연관계

가 없는 경우,혈연관계를 이루는 형제들 간의 먹고 먹히는 경우,어미

와 자손관계에서 어미가 자손을 먹는 경우와 반대로 자손이 어미를 먹

는(matriphagy)경우가 있다(SmithandReay,1991). 여러 실험적인

증거들은 개체들 간의 동종섭이가 적정섭식이론(optimal foraging

theory)에 따르거나,건강상태를 강화하기위해 나타난다는 주장을 뒷받

침하고 있다(Polis,1981;Dominey and Blumer,1984;Meffe and

Crump,1987). Nishimura와 Hoshino(1999)의 모델링 연구에서 동종섭

이는 생산성이 낮은 환경(예,빈영양상태의 해양 환경)에서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일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최근에는 개체의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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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강화할 수 있는 적응가치를 가지는 생태학적인 메커니즘으로 간

주되고 있다(Bobisud,1976). 살오징어의 경우,여러 산란군을 가지면

서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다른 산란군의 동종을 섭이하거나,같은 산란

군 안에서 혈연관계를 이루는 형제들 간의 동종섭이가 일어나는 경우

로 보인다.

경험적으로,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어류의 먹이 요구가 증가하기 때

문에 동종섭이가 더 많이 일어난다(Jobling,1997;Kestemontand

Baras,2001). 동종섭이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온에서는 감소하

고,결과적으로 식욕감소와 느린 성장을 가져온다. 살오징어 역시 본

연구 결과에서 수온이 높은 여름에 먹이 생물 구성비에서 오징어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동종섭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섭식효율과 동종섭이에 대한 빛의 영향은 먹이를 탐색하고 포획하는

데 사용하는 감각에 의존한다(Blaxter,1986;Ollaetal.,1995,1996;

Tucker,1998;BarrowsandRust,2000). 가시적으로 적응된 종에 의

한 동종섭이는 빛의 강도가 낮거나,탁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상대적

으로 낮게 일어난다.살오징어는 낮에는 포식자들을 피해 해양의 저층

에서 생활하고,밤에는 표층으로 올라와 섭이를 한다. 이러한 수직회

유는 낮과 밤의 섭이 경향에 차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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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향향후후후 연연연구구구계계계획획획
실험에 바탕을 둔 식성 연구는 포식자와 먹이생물 양쪽 모두의 속성

과 섭이경향과의 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큰 초점을 둔다

(FolkvordandHunter,1986;LitvakandLeggett,1992;Christensen,

1996).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포식자의 속성만을 고려했을 뿐,먹이

생물의 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또한 치밀한

위 내용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먹이생물의 종 단위까지의 동정이

미흡하여,포식자와 먹이생물 간의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했

다.

살오징어 유생의 첫 섭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

나 다른 종의 오징어 유생에서 연구된 결과에 따르면,하루에 자신의

체중에 80%에서 100%를 섭이한다고 알려져 있다(LaRoe, 1971;

Hurley,1976). 몇몇의 두족류 유생의 성장에 첫 섭이 단계는 임계 시

기가 될 수 있다(Vecchione,1981,1987). Bower와 Sakurai(1996)의

사육실험에서 섭이하지 못한 살오징어 유생은 부화한지 6일에서 7일

후에 사망하였으며,기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유생의

섭이 경향은 살오징어 전체 식성에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과제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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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부산 주변 해역에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는 살오징어의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하여 주 먹이생물,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

화,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섭이율 등을 조사하였다.살오

징어의 시료는 부산 주변 해역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매

월 1회 채집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현장에서 10% 중성포르말린에 보

관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실험실에서 각 개체의 외투장(0.1cm)과

체중(0.1g)을 측정하였으며,위 부분을 분리한 뒤 위 무게(0.1g)를 측

정하고,위 내용물을 분석하였다. 위 내용물 중 출현하는 먹이생물은

Takeda(1982),Chaetal.(2001),Yoon(2002)등을 이용하여 동정하였

다.위 내용물의 분석 결과는 각 먹이생물에 대한 출현빈도(frequency

ofoccurrence),먹이생물의 개체수비 및 건조중량비로 나타내었다.채

집된 살오징어의 위 내용물 중량지수(StomachContentsIndex,SCI)를

구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살오징어의 개체수는 총 1368개체였으며,

이들의 외투장은 8～31cm 크기의 범위를 보였다. 살오징어의 공복율

은 43.8%를 차지하였으며,먹이를 섭이한 799개체의 위 내용물을 분석

한 결과,살오징어의 먹이생물은 어류(pisces),연체동물(mollusca),갑

각류(crustaceans)였다. 그 외에 난(egg)등이 위 내용물 중 발견 되

었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다. 연체동물에서는 두족류(Cephalopoda)와

이매패류(Bivalvia)가 발견되었으며,갑각류에서는 단각류(Amphip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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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류(Caridea),게류(Brachyura),갯가재류(Stomatopoda)등이 발견되

었다. 살오징어의 주요먹이생물은 어류이며,위 내용물 중량지수(SCI,

%)는 성장함에따라 증가했다. 봄과 여름에는 연체동물이 주요먹이생

물이었으나,가을과 겨울에는 어류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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