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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주꾸미 (Amphioctopus fangsiao) 

유어낚시를 통한 지역별 어획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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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xamined the regional catch characteristics of leisure fishing on Amphioctopus fangsiao in Jellanam-do 
Province from January 2017 to October 2018. The daily catch data of A. fangsiao was examined by korea fisheries 
cooperative in 8 regions and by leisure fishing in 11 regions of Jeollanam-do province. The population of A. 
fangsiao by leisure fishing in Jeollanam-do province was estimated to 49,397. In Yeosu, there were estimated to 
40,490 population and it accounted for 81.9% of total population of leisure fishing on A. fangsiao. The total catch of 
A. fangsiao was the highest in Goheung, and the catch per unit effort (CPUE, kg/vessels) was highest in Mokpo in 
2017 and Jangheung in 2018. The CPUE of A. fangsiao by leisure fishing was the highest in Yeosu and the lowest 
in Muan. The CPUE of catch data of korea fisheries cooperative and leisure fishing of A. fangsiao, which 
accounted for the catch ratio of leisure fishing ranging from 0.4 to 406 times higher than catch data of korea 
fisheries cooperative. Therefore, the exact catch data of A. fangsiao needed for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and protection and also need to catch data of korea fisheries cooperative and by leisure fishing. It is necessary to 
exact methods to find an uncounted catch data by leisure fishing on A. fangs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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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꾸미 (Amphioctopus fangsiao) 는 문어목 (Octopoda), 

문어과 (Octopodidae), 주꾸미속 (Amphioctopus) 에 속하는 

두족류로 북해도 남부 연안부터 일본, 중국, 한국, 대만 연안 

조하대의 모래, 자갈 또는 사락질에 주로 서식하는 주요 상업

어종이다  (FAO, 2014). 주꾸미는 산란시기가 되면 피뿔고둥

의 패각이나 폐타이어 같은 인공구조물의 움푹 파인 곳을 선호

하는 생태적 습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ung et 

al., 1999, NIFS, 2011). 

주꾸미에 대한 국ㆍ내외 연구로는 어구선택성에 관한 연구 

(Im et al, 1990), 산란과 부화 유생기에 관한 연구 (Kim and 

Jun, 2016), 산란생태학적 연구 (Yamazaki et al, 2002., 

Kim et al, 2001., Lee et al, 2017), 분자생물학적 연구 

(Takumiya et al, 2005., Wang et al., 2018., Adach et al, 

2014), 조직학적인 연구 (Chung et al, 2004), 식성에 관한 

연구 (Ebisawa et al, 2011), 전라남도 유어낚시 어획량 추정 

연구 (Kim et al., 2017) 등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주꾸미 어획량은 1990년대 4,665 톤이었으며, 

1998년 7,999 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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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이후에는 3,000 톤 미만의 어

획량을 보이고 있다 (KOSIS, 2019). 특히, 주꾸미의 전체 어

획량 중 전라남도가 차지하는 어획량과 어획비율은 1990년대 

평균 1,699 톤 (35.36%) 이었지만, 2000년대 평균 591 톤 

(13.2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97 톤 (14.38 %) 

으로 2000년대 이후부터 주꾸미의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KOSIS, 2019). 주꾸미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

안의 주요 상업종이지만, 간척 사업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무

분별한 남획 등으로 인하여 자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

라서 2018년부터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으로 지정되었고, 2018

년부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

하여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꾸미의 어획생산통계 자료에서 전라남도의 계통 

어획량은 2000년대 이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

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

지만 비계통 어획량의 경우 2001년 1,160 톤을 기록한 이 후 

2018년에는 220 톤으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KOSIS, 2019) (Fig 1). 최근 들어 전라남도 주꾸미 유어낚

시 인구 증가에 따른 비계통 어획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Kim 

et al., 2017), 어획생산통계에서 집계가 되지 않고 있어 비계

통 어획량 자료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 연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주꾸미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자원관

리를 위해서는 유어낚시로 어획한 주꾸미의 비계통 어획량을 

파악을 통한 전체 어획량을 추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주변해역에서 어획되고 있는 주꾸

미의 어획량 추정을 위해서 수협에서 제공되는 어획량 자료와 

유어낚시로 어획되는 어획량 자료를 파악하여 지역별 주꾸미

의 어획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전라남도에서 지역별로 어획되는 주꾸미의 어획량을 파악하

기 위하여,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강진군, 고흥군, 

목포시,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의 각 

수협을 통하여 일일 계통 어획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주

꾸미 유어낚시를 통한 어획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고흥군, 목포

시,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의 선주들과 유어낚시를하는 낚시인들에게 청취

조사를 통하여 어획량을 추정하였다 (Appendix 1, 2). 청취조

사는 지역별로 주꾸미 유어낚시 출조 유무, 출조 시기, 1회 출

조 시 평균 어획량 등을 조사하였다 (Fig. 2). 청취조사 결과는 

어획량을 마리수로 답변하여 이를 어획량으로 환산하기 위해

서 수협 위판자료를 바탕으로 마리당 kg을 계산하여 적용시켰

다. 전라남도 유어낚시 인구는 청취 조사한 결과 중 출조 일수

와 출조 인원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18년 1월부터 12월 까지 낚시인 61명을 통하여 주꾸미 

실태에 대한 주꾸미 유어낚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꾸미 

유어낚시 어획량 추정은 다음과 같은 식 (1) 을 사용하여 파악

하였다. 

   ×  ×   …………………… (1)

 : 연간 유어낚시 추정량

 : 바다낚시 인구 수

 : 연간 평균 출조 횟수

 : 출조 시 평균 어획량

Fig. 2. A map of the sampling sites of Amphioctopus 
fangsiao in Jeollanam-do Province (● = Suhyup and 
Liesure Fishing listening survey area, ✖ = Liesure 
Fishing listening survey area). 

Fig. 1. Yearly Catch of Amphioctopus fangsiao in 
Jeollanam-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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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지역별 주꾸미 유어낚시 인구현황

전라남도에서 지역별로 연간 주꾸미 유어낚시를 하는 인구

를 살펴보면, 고흥군에서 3,200명, 목포시에서 3,102명, 무안

군에서 60명, 신안군에서 1,314명이 유어낚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유어낚시 인구는 여수시에서 40,490명으

로 가장 높았고, 완도군에서 531명, 해남군에서는 700명으로 

파악되었다. 전라남도 유어낚시 인구수는 순수하게 바다낚시를 

하는 전국 인구수인 159만명 (MOF, 2005) 과 173만명 (Lee, 

2010) 에 전라남도 인구비율을 곱한 값을 사용하여 64,000명, 

70,0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Kim et al, 2017), 본 연구에서

는 전라남도에서 낚시어선을 통해 출조 인원을 파악하여 주꾸

미 유어낚시 하는 인구를 49,397명으로 추정하였다. 낚시 인

구 추정에 대한 자료들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내부

자료, 각 연구자들의 추정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낚

시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낚시인의 정의에 따라서 낚시 

인구를 추정하는데 많은 편차를 보인다 (Lee et al, 2016). 또

한 낚시인을 나누는 범주가 내수면 낚시, 해수면 낚시, 혼합형 

낚시와 같은 큰 범주로 나뉘어져 있어, 해수면 낚시 종류 중 하

나인 주꾸미 유어낚시 인구만을 대상으로 추정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낚시 오획량 추정을 하는데 낚시 인구를 정확한 파악

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추후 낚시 어획량 추정

하는데 반드시 필효한 낚시인의 정의 마련과 함께 대상 어종에 

따라서 낚시인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

각된다. 

2. 지역별 주꾸미 어획량

전라남도 지역별 수협 위판자료를 바탕으로 주꾸미의 어획

량을 분석한 결과, 2017년 542 톤, 2018년 385 톤 이었다. 지

역별 어획량에서는 2017년에는 고흥군이 44,206.7 kg 으로 

어획량이 가장 높았고, 여수시가 389.0 kg 으로 어획량이 가

장 낮았고, 해남군에서는 어획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고흥

군이 51,656.7 kg 으로 많은 어획량을 나타내었으며, 해남군

이 74.6 kg 으로 가장 작은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강진, 목포 

보성의 경우 2018년 어획량이 2017년에 비하여 절반이상 감

소하였다 (Fig. 3). 

계통 어획량으로 집계된 단위노력당 어획량 (CPUE) 을 분

석한 결과, 2017년에 목포가 연간 117.9 kg/척으로 가장 높은 

어획량을 보였으며, 보성이 110 kg/척, 강진 75.5 kg/척, 여수

가 65.0 kg/척, 완도 51.2 kg/척, 고흥, 장흥, 신안 순으로 각

각 49.1 kg/척, 41.5 kg/척, 39.7 kg/척 이였으며, 해남의 어

획량은 전무하였다. 2018년의 경우 장흥에서 94.8 kg/척으로 

가장 높은 어획량을 보였으며, 보성 81.4 kg/척, 목포 80.3 

kg/척, 고흥 78.2 kg/척 을 어획하였다. 다음으로 강진 51.5 

kg/척, 완도 40.8 kg/척, 해남 29.2 kg척, 신안 25.3 kg/척 순

이었고, 여수가 23.1 kg/척으로 가장 낮은 어획량을 보였다 

(Fig. 4).

3. 지역별 유어낚시 현황

전라남도에서 지역별로 유어낚시로 어획된 주꾸미 어획량을 

각 지역별로 청취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강진

군, 보성군, 영광군, 장흥군, 진도군은 주꾸미 유어낚시를 연중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고흥군은 주꾸미 유어낚시 시즌이 

9월부터 1월까지이며, 연간 총 어획량은 19,388 kg 이라고 하

였다.

목포시는 3-5월, 7-11월에 유어낚시를 하며, 연간 총 어획량

은 13,359.1 kg이었고, 무안군의 경우 10-12월에 낚시를 하

며, 연간 120 kg 을 어획하였다. 신안군에서는 9-11월에 유어

낚시를 하며, 연간 8,861 kg을 어획하였다. 여수시는 6월을 제

외한 연중 유어낚시를 하였고, 연간 어획량은 287,188 kg으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높은 어획량을 보였다. 완도군은 6-8월을 

제외하고 유어낚시가 지속되었으며 연간 1,689 kg를 어획하였

고, 해남군의 경우 3-9월에 유어낚시를 하고, 연간 3,110 kg 

Fig. 3. Annual catch of Amphioctopus fangsiao in Jeollanam- 
do Province. 

Fig. 4. The catch per unit effort of Amphioctopus fangsiao in 
Jeollanam-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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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획한다고 하였다. 전라남도의 유어낚시 연간 어획량을 조

사한 결과 무안군에서 120 kg 으로 가장 적게 어획한다고 하

였다 (Table 1).

지역별 척당 어획량의 경우 연간 여수시가 733.5 kg/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안군이 24.0 kg/척으로 가장 적은 양을 어획

하였다 (Table 1). Kim et al. (2017) 의 전라남도 유어낚시를 

통한 주꾸미 어획량 추정 연구에서는 연간 어획량은 960 톤과 

1,050 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주꾸미 유어낚시로 인해 어

획되는 연간 어획량은 334 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선행 연구와

의 어획량 차이는 유어낚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유어낚

시로 어획된 주꾸미의 어획량 차이를 들 수 있다. 또한, Kim 

et al. (2017) 의 연구에서는 주꾸미의 1인당 어획량은 15 kg

라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1인당 7 kg을 어획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어낚시를 통한 어획량 추정은 낚시 

인구를 파악하는데 추정연도와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정

도 있는 추정치를 찾기가 어렵다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실제 주꾸미 유어낚시를 하는 63명을 상대로 청

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낚시를 처음 접한 사람이 7.9% 이었

고, 82.1% 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주꾸미 유어낚시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최소 1년부터 10년까지 고르게 

분포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로 주꾸미 유어낚시를 하러온 이

유에 대해서 50%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고, 23%는 어획량

이 많아서, 21%는 선박시설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전라남도에서 유어낚시로 어획된 주꾸미는 대부분 직접소비와 

비계통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어획량을 집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Kim et al, 2017). 본 연구의 유어낚시 

청취조사 결과에서 어획된 주꾸미는 대부분 직접 소비한다고 

파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주꾸미의 전체 어획량을 

파악하는데 한계성이 있었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지역별로 어

획되고 있는 주꾸미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서는 유어낚시 어획량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im et al., 2017). 

4. 지역별 계통 어획량과 비계통 어획량 비교

전라남도에서 지역별로 어획되는 주꾸미의 계통 어획량은 

지역별  수협에서의 연간 총 어획량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비계통 어획량은 지역별 주꾸미의 유어낚시 현황을 분석하여 

연간 총 어획량을 추정하였다. 

고흥의 계통 어획량은 47,932 kg, 비계통 어획량은 19,388 

kg 으로 유어낚시를 통한 비계통 어획량이 실제 어획량의 

40%를 차지하였다. 목포는 계통 어획량이 25,431 kg 이었고, 

유어낚시를 통한 비계통 어획량은 13,359.1 kg 으로 전체 어

획량의 52.5 %를 차지하였다. 완도의 계통 어획량은 3,974 

kg, 비계통 어획량은 1,690 kg으로 유어낚시 어획량이 실제 

어획량의 42.5 % 로 확인되었다. 신안은 계통 어획량이 435.9 

kg, 비계통 어획량이 8860.8 kg로 유어낚시 어획량이 실제 어

획량의 20.3배로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해남에서는 계통어획

량이 37 kg, 비계통 어획량은 3,110kg 으로 유어낚시 어획량

이 83.3배 높게 나타났다. 여수의 계통 어획량은 연간 706 kg, 

계통 어획량은 287,188 kg 으로 406배 높게 나타나 유어낚시

를 통한 주꾸미 어획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 결과에서 전라남도에서 주꾸미 유어낚시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 지역에서는 계통 판매 어획량보다 유어낚시로 인한 비계

통 어획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전라남도 주꾸미의 어획량은 2001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

후 평균 416 톤을 유지하고 있고, 유어 낚시로 인한 어획량은 

계통 판매되는 주꾸미의 어획량보다 유어낚시를 통한 비계통 

어획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라남

도에서 서식하는 주꾸미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보호를 위해

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어획량 통계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협에서 집계되는 어획량 통계자료 뿐 아

니라 유어낚시로 어획된 주꾸미 어획량 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낚시어선의 조업정보시스템 도입과 같은 정확한 어획량 통계

자료 확보 방법을 마련하고 유어 낚시인들이 포획할 수 있는 

최대 마릿수 제한과 미성어 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주꾸미

Area Annual Catch (kg) CPUE (kg/vessels)

Goheung 19,387.8 198.4

Mokpo 13,359.1 246.0

Maun 120.0 24.0

Sinan 8,860.8 246.4

Yeosu 287,187.9 733.5

Wando 1,689.8 175.5

Haenam 3,110.0 311.0

Table 1. Regional variation of annual catch and CPUE of Amphioctopus fangsiao by 
Leisure fishing in Jeollanam-d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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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회복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산자원포획금지 관련법 개

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주변해역에서 어획되고 있는 주꾸

미의 어획량 추정을 위해서 수협에서 제공되는 어획량 자료와 

유어낚시로 어획되는 어획량 자료를 파악하여 지역별 주꾸미

의 어획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라남도 8개 지역의 수협에

서 제공되는 일일 어획량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1개 지역에서 

주꾸미 유어낚시로 어획되는 어획량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라

남도 주꾸미 유어낚시 인구는 49,397명으로 추정되며, 여수시

에서 40,490명으로 추정되어 주꾸미 유어낚시 인구의 81.9%

를 차지하였다. 전라남도의 지역별 주꾸미의 연간 총 어획량은 

고흥군에서 가장 많은 어획량을 보였고 척당어획량은 2017년

에는 목포가, 2018년에는 장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꾸

미 유어낚시로 인한 척당어획량은 여수시가 가장 높았고, 무안

군이 가장 낮았다. 주꾸미 유어낚시로 인한 어획량은 계통 어

획량보다 최소 0.4배에서 최대 406배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꾸미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주꾸

미의 정확한 어획량이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집계

되는 어획량도 중요하지만 집계되지 않는 유어낚시로 어획된 

주꾸미의 어획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방법을 강구해

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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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1 ] 

주꾸미 어획동향 설문조사 (유어낚시용)
          

1. 주꾸미 어획이 처음이십니까? 아니라면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년)

2. 주소지와 이동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 (           ), 소요시간 (           )

3. 다음 중 주꾸미 낚시를 해보신 곳의 지명을 적어주세요?

   서해안 (        ,         ) 남해안 (        ,         ) 동해안 (        ,         )

   3-1. 남해 (여수)로 주꾸미 낚시를 오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통의 편리  ② 어획량이 많음  ③ 선박시설 우수함  ④ 주변 관광과 연계

4. 월별 주꾸미 낚시 출어 횟수와 평균 어획 마리수는 어떻게 됩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마리수

  

5. 어획한 주꾸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① 판매  ② 개인 소비 ③ 지인 선물

   5-1. 판매 방법과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① 사매  ② 수협 ③ 기타 (         )     가 격 :

6. 나는 주꾸미 어획시기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여 낚시를 즐기는 편이다.

   ① 예 ( 월 몇     회) ② 아니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응답자 :

조사자 :

조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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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2 ]

주꾸미 어획동향 설문조사 (선주용)
          

1. 주꾸미 유어낚시 출조를 나가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한번 출조시 출조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3. 주꾸미 낚시 출조 일수와 1인 평균 어획 마리수는 어떻게 됩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횟수

마리수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응답자 :

조사자 :

조사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