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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갈조류인 모자반(48.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녹조류인 갈파래(10.4%)가 차지하였다. 서식

공간에 대한 부착 선호도는 각도가 다른 5가지의 셀터를 

사용하여 평균 부착 수를 보았을 때 각도가 40°인 셀터

에 평균 82.9미로 가장 많이 부착하였고, 그 다음으로 

60°인 셀터와 70°인 셀터에서 각각 평균 69.2미, 68.2미

로 높게 나타났다(p<0.05). 서식공간에 대한 부착 선호

도는 서식기구의 공간별 각도가 작을수록 부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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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annual variations in catch size and changes in reproductive biology 

in the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a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in Jeju Island. Samples were collected from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by coastal trap fishery from January to November 2021. Octopus vulgaris have been 

decreasing in this region since 1984. The mantle length (ML) ranged from 4.5 to 17.8 cm and body weight (BW) ranged 

form 88.5 to 2,657.5 g. A χ
2

-test revealed that the number of male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females (χ
2 

= 32.712, 

df = 10, P<0.05). Mature females were found from January to July and male occurred January to August. The gonadosomatic 

index value was higher from July to August than other months. The relationship between mantle length and body weight 

was BW = 2.4527ML
2.3139

 (female) and BW = 2.6785ML
2.3159

 (male). At 50% group maturity, female and male average 

weight was estimated to be 554.7 g and 330.6 g, respectively.

Keywords: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Jeju Island

서 론

참문어(Octopus vulgaris)는 문어목(Octopoda) 문어

과(Octopodidae)에 속하는 종으로 수심 5-30 m 범위의 

조하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중형 문어류이다(Hong, 

2006). 지리적 분포는 우리나라 전 연안을 포함하여 동

대서양, 지중해, 북서아프리카, 일본 등의 열대해역에서

부터 아열대 및 온대해역의 연안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Mangold, 1997; Guerra, 1997; Hastie 

et al., 2009). 

우리나라 참문어를 포함한 문어류의 어획량은 2009

년 15,386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은 9,744톤

으로 2009년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원관리방

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KOSIS, 2022). 참문어의 지

속적인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 방안으로 포획금지체중을 

설정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선 해역별 참문어의 생태

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문어에 대한 국내 생태

학적 연구로는 남해안에 서식하는 참문어의 생식생물학

적 연구(Kim et al., 2008), 남해안 참문어의 성숙과 산란

에 관한 연구(Kang et al., 2009) 및 경남지역에 서식하는 

참문어의 자원변동과 생식생태 변화에 관한 연구(Song 

*Corresponding author: choi2291@korea.kr,  Tel: +82-64-750-4360,  Fax: +82-64-750-5883

pISSN 2671-9940
eISSN 2671-9924
J Korean Soc Fish Ocean Technol, 58(2), 113-120, 2022
https://doi.org/10.3796/KSFOT.2022.58.2.113

FISHERIES OCEAN 
TECHNOLOGY

www.fishtech.or.kr
<Original Article>



114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한송헌ㆍ고준철ㆍ김민선ㆍ김보연ㆍ최정화

et al., 2020)가 있으며, 대량 생산을 위한 종묘생산기술

을 위한 연구(Chu and Kim, 1990)가 있다. 국외의 경우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Smale and Buchan, 1981), 

먹이생물 조성에 관한 연구(Smith, 2003) 및 생식생태 

특성에 관한 연구(Silva et al., 2002; Rosa et al., 2004; 

Rodriguez-Rua et al., 2005) 등이 보고되어 있다.

참문어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구축을 

위해서는 기초생태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역

별 생태학적 특성 파악은 해역에 적합한 자원관리방안

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주해역에 서식하는 참문어의 어획실태를 파악하고, 

타 해역에 서식하는 참문어의 생태학적 특성과 비교하

여 제주해역 참문어 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제주해역의 참문어를 어획량 동향은 통계청 어업생산

동향조사와 제주도 내 수협위판장 경매인의 문어류 위

판현황에 관한 의견청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계열로 

된 통계자료는 제주해역으로 한정하여 나타내었으며 

1973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어구별 어획되는 참

문어의 어획비율의 변화는 2006년 이후의 자료를 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문어 시료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주해역에서 어획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1). 채집된 시료는 빙장보관하여 즉시 실험실로 옮

긴 뒤 각 개체의 외투장(mantle length, ML; 0.1 cm)과 

체중(body weight, BW; 0.1 g)을 측정하였다. 참문어 총 

950개체 중 생식생태 파악을 위해 1월부터 10월까지 월

별 30개체, 총 300개체의 생식소를 정밀 측정하였다. 참

문어의 암컷과 수컷에 대한 평균 외투장과 평균체중 및 

월별 외투장과 체중의 변화를 구하였으며, 성비는 전 개

체에 대해 조사하여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고 월별로 변

화를 파악하고, χ2-test로 검증하였다. 참문어의 외투장-

체중 관계는 관계식 BW=aML
b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산란기 파악을 위해 생식소 발달과정은 액침 생식소 조

직판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직표본은 파라핀 절편법

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표본으로 제작하고 haematoxyline- 

eosin 염색으로 이루어졌다. 조직의 발달단계는 García- 

Flores et al. (2019)의 기준에 따라 미발달기(immature), 

발달기(developing), 성숙기(maturing), 완숙기(mature), 

산란기(spawning), 산란후기(post spawning)의 6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월별 생식소숙도지수(gonadosomatic index, 

GSI)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생식소숙도지수(GSI) = 생식소 무게(GW) / 체중

(BW) × 100

암컷과 수컷의 성성숙 체중(group maturity)은 체중의 그

룹별 성숙기 이상의 숙도를 가지는 개체의 비율을 이용하

였다. 각 체중의 그룹별 성숙기 이상 개체의 비율로 logistic 

equation에 의해 성성숙 체중을 역산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서, BW는 체중(g), P는 성숙기 이상 개체 비율, 

r은 상수, S는 성성숙 체중 비율이다. 

50% 성숙체중은 위의 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W50보다 엄격한 금지체중 설정

을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체군의 75%

와 97.5%가 성숙하는 성성숙 체중을 함께 추정하였다.

결 과

어획실태

제주해역 참문어(Octopus vulgaris)를 포함한 문어류

의 어획량은 1973년 2톤에서 점차 증가하여 1984년 843Fig. 1. A map of the sampling area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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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감소하여 1992년부터 2007

년까지 200톤 내외에서 유지하였다. 2008년부터 증가하

여 2011년 696톤을 기록한 후 2012년부터 감소하여 

2017년까지 200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4년 100톤 

미만의 어획량을 나타내고 있다(Fig. 2).

제주해역에서 참문어는 연안어업인 연안복합과 마을

어업, 근해어업인 저인망과 근해통발에 의해 어획되었

다. 참문어의 어획량에 대한 어업별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안어업(연안복합, 

마을어업)의 비율이 전체 어획량의 37.2%에서 85.0%까

지 증가한 반면, 근해어업(저인망, 근해통발)은 58.6%에

서 13.3%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안어업의 어획량이 160톤을 유지하였으며, 2010년부

터 2012년까지 근해어업인 근해통발 어획량(3년 평균 

295톤)의 증가로 제주해역 총어획량 또한 증가하였다. 

이 기간 근해통발은 제주 전체 어획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안어업에

서 차지하는 어획 비율은 76.8%였다. 2018년 이후 어획

량은 100톤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최근 4년간 평균 전체 

어획량의 56.8%를 연안어업에서 차지하였으며, 근해어

업 36.6%, 기타 6.2% 순이었다(Fig. 3).

성비, 외투장, 체중의 변화

연구기간 동안 출현한 참문어의 암ㆍ수 비율은 0.8:1

로 나타났으며(χ2=32.712, df=10, P<0.05), 외투장과 체

중의 관계식은 암컷 BW= 2.4527 ML
2.3139 

(r
2

=0.8174), 

Fig. 2. Annual variation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catch of Jeju Island from 1973 to 2021.

Fig. 3. Catch proportion (top) and percentage (bottom) for

common octopus fishery in Jeju Island from 2006 to 2021.

Fig. 4. Relationship between body weight and mantle 

length of Octopus vulgaris during January-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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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of Octopus vulgaris collected monthly during January-November 2021.

  

Fig. 6. Weight frequency distribution of Octopus vulgaris collected monthly during January-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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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ngth frequency distribution of Octopus vulgaris collected monthly during January-November 2021.

  

Fig. 6. Weight frequency distribution of Octopus vulgaris collected monthly during January-November 2021.

수컷 BW= 2.6785 ML
2.3159

 (r
2

=0.7397)으로 각각 나타났

다(Fig. 4). 

제주해역 참문어 암컷과 수컷의 전체 평균 외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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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었으며, 10월이 434.6 g으로 최소값이었으며, 수컷

의 경우 7월이 796.7 g으로 최댓값이었으며, 9월이 

371.1 g으로 최소값이었다(Fig. 6).

생식소의 월별 발달과정과 생식소숙도지수 (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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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8%의 일부 개체에서 관찰이 되었으며,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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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및 산란후기(0-36.8%) 개체가 감소하며 발달

기(42.1-68.6%), 성숙기(0-29.4%)인 개체가 주로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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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숙 체중

연구기간 참문어 암컷(423개체)과 수컷(521개체)의 

체중(BW)별 성숙 비율을 이용하여 성성숙 체중을 산정

하였다. 암컷의 경우, 체중 500-700 g 구간에서 성숙도 

55.2%, 700-900 g에는 77.8%로 각각 나타났고, 1,500 

g 이상에서 성숙도가 100.0%로 나타났다. 수컷의 경우 

350-400 g 구간에서 성숙도 56.1%, 700-750 g에서 

89.8%로 각각 나타났다.

성성숙 체중 추정결과, 참문어 암컷의 50%, 75% 및 

Fig. 8. Percentages of maturity stage of Octopus vulgaris

within monthly samples during January-October 2021.

Fig. 7. Monthly gonadosomatic indices (GSI) of Octopus

vulgaris in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during January-

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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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성성숙 체중은 각각 554.7 g, 786.8 g 및 1,328.6 

g으로 추정되었으며, 수컷의 50%, 75% 및 97.5% 성성

숙 체중은 각각 330.6 g, 528.4 g 및 990.0 g으로 추정되

었다(Fig. 9).

고 찰

제주 참문어 어획량은 1984년 843톤으로 가장 높은 

어획량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문어류 

어획량은 2009년 15,386톤으로 가장 높은 어획량을 기

록한 이후 9,800톤 내외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Song 

et al., 2020). 이러한 제주해역의 참문어 어획량의 변화

의 차이는 지역별 참문어를 어획하는 어업의 특성과 어

획된 참문어의 위판지역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

로 추정되어진다. 제주해역의 참문어를 어획하는 주업

종은 연안어업인 마을어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타지역에서는 대부분은 연안어업인 문어통발과 문어단

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안통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

는 차이를 보인다.

생식소숙도지수는 수산생물의 많은 어종의 산란기를 

추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Wilk et al., 1990). 각 어종에 

대한 산란기 추정은 난소의 현미경 관찰, 생식소숙도지

수, 난경분포 및 난소의 조직학적 관찰을 통하여 판단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난소의 현미경 관찰에 의한 생식소숙도지수를 이용하여 

제주주변 참문어의 산란기를 7-8월로 추정하였다. 경남 

통영과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참문어의 산란기에 관

한 연구에서 2007년의 경우, 5-6과 9월로 추정된 반면, 

2020년의 경우는 5-9월까지 산란기가 5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Kim et al., 2008; Kang et al., 2009; 

Song et al., 2020). 이러한 차이는 서식환경에 의한 것으

로 추정되어지며, 특히, 수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Song et al., 2020). De Vlaming et al. (1982)은 어류

의 성숙과 산란은 빛과 수온에 의해 영향을 많은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해양생물은 수온 등 환경에 의한 

생산성과 먹이생물 출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여 산란시기를 결정한다(Cushing, 1975).

참문어의 수명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

체적으로 수컷의 경우에 15-20개월, 암컷의 경우 12-17

개월로 보고되어 있다(Domain et al., 2000). 참문어 유

생의 초기 단계의 사육실 실험을 통한 성장결과는 60일

이 경과하면서 0.1732 g까지 성장하며 바닥에 착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Villanueva, 1995), 6개월이 지나

면서 500-600 g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glesias et al., 2004). 사육수온 17-23℃ 범위에서, 수컷

은 339일만에 1.6 kg까지 성장하였고, 암컷은 356일만

에 1.8 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glesias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어획된 제주 참문어는 대부분 

300-600 g 사이로 산란 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또한, 9월과 7월에 어획된 암컷과 

수컷의 최대 크기는 각각 2,657 g와 2,283 g으로 모두 

  

Fig. 9. Logistic functions fitting the mature female and male proportion of Octopus vulgaris during January- November

2021. The L
50%M

, L
75%M

 and L
97.5%M

 are indicated weight at 50% , 75% and 97.5% sexual maturit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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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성장한 개체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주지

역 참문어는 유생발생 후 2개월 유생기 동안 0.1 g 내외

로 성장 후 바닥에 착저하여 월동 후 300 g까지 성장한 

후 성숙시기를 가지게된다. 유생 발생 후 1년 이 경과하

는 7월부터 산란을 시작하여 같은 해 자연사망하는 것으

로 추정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참문어 암컷과 수컷의 50% 성숙

체중은 각각 554.7 g과 330.6 g으로 나타났다. Song et 

al. (2020)은 경남 통영 및 사천 부근에 서식하는 참문어 

암컷의 50% 성숙체중을 636.35 g으로 추정하였으며, 

Kang et al. (2009)은 통영부근에 서식하는 참문어 암컷

의 50% 성숙체중을 919.6 g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동

일종의 50% 성숙체중의 차이는 지역별, 시기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특히, 수명이 짧은 

해양생물은 서식수온의 변화와 서식생물의 밀도의 차이

에 따라 성숙과 산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shing, 1975).

결 론

제주지역 참문어는 1984년 843톤으로 가장 높은 어획

량을 보인 후 감소하고 있으며, 주로 연안어업인 마을어

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의해 어획되었다. 생식소숙도지수

에 의한 산란기는 7-8월로 추정되어지며, 산란시기를 지

나 발생한 유생은 가을까지 부유유생기를 거쳐 바닥에 

착저하여 이듬해 1월에 300-600 g까지 성장한 후 5월부

터 생식소를 발달시켜 산란 후 9-10월 사이 자연사망하

는 생애주기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제주에 서

식하는 참문어 암컷과 수컷의 50% 성성숙 체중은 554.7 

g과 330.6 g으로 성장기간을 고려하면, 참문어의 지속적

인 이용을 위한 자원관리는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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