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Malacol. 25(2): 127-133, 2009

- 127 -

Received Jun 15, 2009; Revised Jul 10, 2009; Accepted Jul 
15, 2009
Corresponding author: Yeonghye Kim
Tel: +82 (51) 720-2297 e-mail: fishmail@nfrdi.go.kr
1225-3480/2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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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is commercially important species in Korea. Korean fishing vessels have 
actively caught it. However, the study of this species has been poorly know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maturation and spawning period of this species. Samplings have been monthly 
collected in Tongyoung and Sacheon of Gyeongsangnam-do, using traps. A total of 748 individuals were sampled 
from February 2007 to January 2008. We analyzed monthly changes in maturity stages, gonadosomatic index, 
total weight at 50% group maturity. The octopus total weight was between 128.6 and 3381.4 g. Females were 
distributed between 129.8 and 3381.4 g and males between 128.6 and 2378.4 g. The spawning periods were May 
to June and September. The total weight at 50% group maturity was estimated to be 919.6 g.

Key words: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maturity spawning period, maturation size.

서    론

  참문어 (Octopus vulgaris)는 문어목 문어과에 속하는 종

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본 혼슈 이남의 전 연안, 지중해 

등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온․열대해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문어는 가까운 연안에서부터 수심 200 m까지 서식하

는 연안저서종으로 야행성이다. 주로 이미패류, 갑각류, 작은

어류 등을 먹으며 체색은 환경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보인다 

(Roper and Sweeny, 1984). 몸통의 외형은 타원형으로 외

피는 근육질이며 체색은 자갈색, 암갈색에 갈색, 황색, 청색의 

작은 반점이 있고, 머리의 폭은 몸통의 폭보다 다소 좁다. 팔

길이식은 3 > 2 > 4 > 1이고 수컷의 세 번째 팔의 끝부분은 

교접시 난을 암컷의 생식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구두주걱 모양

으로 교접기화되어있다 (Okutani et al. 1987). 

  참문어는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수산자

원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참문어의 세계 총 어획량 

50,577 톤 중 대부분이 일본과 스페인에서 어획되며 우리나라

와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어획된다.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2006년 7월 14일 개정 전 문어류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 g

으로 설정하였으나 개정 후 문어류가 아닌 대문어에 한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대문어는 동해안에만 분포하는 동해 특산

종인 반면 참문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중요한 자원

이기 때문에 참문어에 관한 포획금지 체중의 설정과 같은 효과

적인 자원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또 FAO의 어업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계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의 참문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참문어의 자원관리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문어에 대한 국외의 연구로는 Smale and Bu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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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Month
Number

Male Female
2007 Feb 13 20

Mar. 41 27
Apr. 45 23
May 33 31
Jun. 28 30
Jul. 32 39
Aug. 33 37
Sep. 37 39
Oct. 35 25
Nov. 31 29
Dec. 26 34

2008 Jan. 34 26
Total 388 360

Table 1. Number of specimen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sampled from the South Sea of Korea.

Fig. 1. Sampling area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1981) 의 아프리카 남쪽해안에 서식하는 참문어의 생물학적 

특성, Andrews and Tansey (1983) 의 참문어 소화관 발달

에 관한 보고가 있다. 이 외에 Canary 제도 해역에서 참문어

의 어획현황 (Hernandez-Garcia et al., 1998), Mallorca 

지방에서의 참문어 어획과 생태 (Quetglas et al., 1998), 참

문어 유생사육 (Villaneva et al., 2002; Paulo et al., 

2004), 스페인 Asturias 지역에서 참문어 어업관리의 효과 

(Fernandez-Rueda and Garcia-Florez, 2007) 에 관한보

고 등 이 있다. 국내에서는 Chu and Kim (1990) 의 참문어 

종묘생산기술에 관한보고와 Kim et al. (2008) 의 참문어의 

생식생물학적 연구가 있다. 

  수산자원생물의 성숙과 산란기에 관한 연구는 자원의 효율

적 관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참문어의 

산란기를 규명하기 위해 생식소의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생

식소 발달단계를 파악하고 생식소중량지수 (Gonadosomatic 

Index, GSI) 를 분석하였으며, 개체군의 50%가 성숙하는 성

숙체중 등의 생식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참문어의 자원관

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재료 및 방법

  참문어의 시료는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매월 1

회씩 경남 통영과 사천 연안에서 연안통발어업에 의해 어획된 

것을 채집하였다 (Fig. 1). 채집된 시료는 총 748 개체로 암컷

은 360 개체, 수컷은 388 개체가 채집되었다. 암컷은 전중량 

129.8-3381.4 g의 개체가 채집되었고 수컷은 전중량 

128.6-2378.4 g의 개체가 채집되었다 (Table 1). 채집된 시

료의 외투장은 0.1 cm, 전중은 0.1 g, 생식소중량은 0.01 g까

지 측정하였다.

  참문어의 산란기 판별을 위하여 생식소의 월별 발달단계와 

생식소중량지수 (GSI) 를 조사하였다. 

 생식소의 발달단계는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먼

저 생식소를 Bouin's solution에 24시간 고정 후 수세하였으

며 탈수과정과 xylene 연속과정을 거쳐 paraffin으로 포매한 

후 5-6 μm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haematoxyline-eosin으로 

이중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40 배율로 관찰하고 

미숙 (immature stage), 중숙 (maturing stage), 성숙 

(mature stage), 완숙 (ripe stage) 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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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nthly changes of gonadosomatic index for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in the South Sea of Korea. 

  생식소중량지수 (GSI)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구하였

다.

생식소중량지수 (GSI) = GW/TW × 100

여기서 GW (gonad weight) 는 생식소중량, TW (total wet 

weight) 는 체중이다. 

  성숙체중은 산란기중 전체 암컷 중 생식소가 성숙 이상의 

숙도를 가지는 개체의 비율을 구한 후, 다음의 logistic 

equation에 적용시켜 성숙체중을 추정하였다.

Pi = 1/(1-e-bo-biTW)

여기서 Pi 는 i체중계급에서의 군 성숙비율을 나타낸다. 

결   과

1. 생식소 중량지수 (GSI) 의 월별 변화

  참문어의 산란기를 추정하기 위하여 생식소중량지수의 월별 

변화를 알아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암컷의 경우 2월의 1.26

에서 5월에는 4.8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7월에는 1.44

의 낮은 값으로 감소하였으며 8, 9월에 다시 상승하였다. 10

월에는 0.38의 낮은 값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8년 1월 

3.18의 값으로 증가하였다. 수컷의 경우는 연중 1.5 이상의 높

은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생식소중량지수의 월 변화의 결과를 

토대로 참문어의 산란기를 추정해본 결과 참문어의 산란기는 

5-6월과 9월로 판단된다.

2. 생식소 발달의 조직학적 관찰

   참문어의 암컷과 수컷의 생식소를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여 

성숙도를 미숙, 중숙, 성숙, 완숙의 4 단계로 구분하였다. 암컷

의 관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3).

미숙 (immature stage): 난소에서는 난소소엽 상피세포 층을 

따라 초기 성장 중인 난모세포들이 소엽간의 내강 쪽으로 성장

해 갔다. 장경 200 μm까지의 난모세포들은 비교적 구형의 

형태를 보였으나, 점차 타원형으로 성장 발달되면서 장경 

400-700 μm, 단경 80-150 μm까지 발달하였으며 이 시기

까지는 난모세포의 세포질 내에 핵이 관찰되었다.

중숙 (maturing stage): 난소에서는 난모세포들이 성장, 발달

하여 장경 1,000 μm, 단경 200 μm 이상이 되면서 난모세포

의 세포질 내 난황구들이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난황

물질의 축적과 함께 계속 성장 발달해 갔다.

성숙 (mature stage): 난소에서는 난모세포들이 장경 

1,400-1,800 μm, 단경 400-600 μm 까지 성장 발달하였고, 

난모세포 세포질 내 난황구들은 계속적인 축적과 함께 균질화

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완숙 (ripe stage): 난소 내에는 장경 2,000-2,500 μm, 단경 

900-1,100 μm 전후인 긴 타원형의 완숙된 난모세포들이 가

득 차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난모세포 세포질 내 축적되었던 

난황구들이 서로 융합되며 완전히 균질화되었다. 

참문어 수컷의 생식소의 관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4).

미숙 (immature stage): 정소에서는 정소소엽 상피를 따라 

정모세포가 다수 관찰되었고 내강 쪽으로는 정세포와 일부 변

태 중인 정자들이 관찰되었다.

중숙 (maturing stage): 정소에서는 소엽 내강에 성숙 변태

를 마친 정자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성숙 (mature stage): 정소에서는 소엽 내강에 성숙 변태를 

마친 정자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중앙 내강에는 정자괴

가 뚜렷이 구분 관찰되었다.

완숙 (ripe stage): 정소의 소엽내강에는 성숙한 정자들의 수

가 더욱 늘어나 소엽내강을 거의 채우면서 수정관 쪽으로 이동 

밀집되어 가는 것이 관찰되었다.

3. 생식소의 월별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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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velopmental stages of common octopus egg in the ovary.
       a: immature stage, b: maturing stage, c: mature stage, d: ripe stage 

(scale bar = 500 μm)

Fig. 4. Developmental stages of Common octopus sperm in the testis.
      a: Immature stage, b: Maturing stage, c: Mature stage, d: Ripe stage 

(Scale bar =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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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otal weight and group maturity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in the South Sea 
of Korea.

Fig. 5. Monthly changes in maturity stages of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in the South Sea of Korea.

  조직학적 관찰을 통하여 생식소의 월별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과, 암컷의 경우 성숙단계를 지난 개체는 5-6월에 출현비율

이 높았고, 7월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다시 9월에 가장 높은 

비율은 나타내다가 10월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5). 수컷의 경우, 조사기간 중 미숙, 중숙, 성숙, 완숙기

의 개체들이 혼재하여 출현하였으며 생식소의 숙도가 방정이 

가능한 성숙단계 이상의 개체는 전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4. 성숙체중

  성숙체중은 수산자원생물을 자원진단 할 때 그 생물의 어획

금지 체중 (또는 체장) 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

학적 근거자료가 되므로 자원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

가 된다. 이 연구에서 암컷의 50%이상이 성숙하는 성숙체중

을 구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참문어 최소 성숙체중은 187.8 

g로 나타났으며 체중 1,600 g 이상의 개체는 100% 성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logistic equation에 적용시켜 성숙체중을 

알아본 결과 성숙체중은 919.6 g로 추정되었다 (Fig. 6). 

고    찰

  참문어의 산란기를 규명하기위에 생식소 중량지수의 월 변

화와 생식소의 조직학적 분석을 통한 생식소의 월별 발달과정

을 알아보았으며, 개체군의 50%가 성숙하는 성숙체중을 조사

하였다.  

  Rodriguez-Rua et al. (2005) 은 참문어의 생식소 발달과

정을 육안적 관찰과 조직학적 관찰을 병행하여 분석하였고 암

컷과 수컷의 생식소의 성숙도를 방후를 포함한 미숙, 중숙, 성

숙, 방후의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성숙과 완숙의 단계를 구분

하지 않았다. Kim et al. (2008) 은 참문어의 생식소 발달과

정을 육안적 관찰로서 미숙, 중숙, 성숙, 완숙의 4 단계로 구분

한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그 결과를 명확히 뒷받침

하기위해 조직학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육안관찰과 마찬가지

로 방란 전 단계까지인 미숙, 중숙, 성숙, 완숙의 4단계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참문어 생식소의 월별 발달 과

정을 조사한 결과, 암컷의 경우 성숙단계를 지난 개체는 5-6월

에 출현비율이 높았고, 7월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다시 9월

에 가장 높은 비율은 나타내다 10월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생식소 중량지수 (GSI) 는 5월과 6월에 높은 값

은 나타내다 7월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9월에 가장 높은 값

을 보이다 10월에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생식소 

중량지수 (GSI) 의 월별 변화, 생식소의 월별 발달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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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을 통하여 알아본 참문어의 산란기는 이전의 Kim et 

al. (2008) 의 결과와 같이, 5-6월과 9월 (주 산란기) 로 1년

에 2 회의 산란 성기가 있고 2 개의 cohort가 있다고 분석되

어졌다. 참문어의 산란기가 1년에 2회의 산란성기가 있다는 

결과는 일본 Chiba현에 서식하는 참문어가 5-6월과 9-11월 2

회 산란한다는 보고 (Tanaka, 1958), 스페인 Canary제도에 

서식하는 참문어가 1-6월 (주 산란기는 4월) 과 10-11월에 산

란한다는 보고 (Hernandez-Garcia et al., 2002), 지중해연

안과 일본해역에 서식하는 참문어는 4-5월과 10월, 서 아프리

카 해역의 참문어는 5-6월과 9월 (주 산란기) 에 2회 산란한

다는 연구 결과 (FAO Species Fact, 2008) 와 유사하게 나

타났다. 

  성숙체중은 수산자원생물을 자원진단 할 때 그 생물의 어획

금지체중 (또는 체장) 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과

학적 근거자료가 되므로 자원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

가 된다. 이 연구에서 참문어의 성숙체중은 919.6 g이었고, 

1,600 g 이상에서는 모든 개체가 성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9.6 g 이하의 개체들을 번식시기에 무분별하게 어획한다면 

참문어의 가입량이 감소되어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문어 자원량 증가를 위한 성숙체중의 조사

는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어지고 있다. Hernandez-Garcia et 

al. (2002) 은 참문어의 성숙체중을 1200-1300 g이라 보고한 

바 있고, Otero et al. (2007) 은 1858.6 g, Rodriguez-Rua 

et al. (2005) 은 1250 g이라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스페인 

Asturias 해역의 경우 2001년 참문어의 어획금지체중을 기초

적 연구수행 없이 500 g로 설정하였으나 자원관리 효과가 없

어 어획금지체중을 1000 g로 설정하고 어획금지기간을 설정

하여 참문어의 자원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Fernandez-Rueda et al., 2007).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참

문어의 구체적 자원관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

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참문어의 산란기는 자원관리에 있어서 

포획금지기간을 제시할 수 있고 성숙체중은 포획금지체중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참문어 자원관리 방

안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

구의 결과, 참문어의 주 산란기는 9월이었고 참문어의 성숙체

중은 919.6 g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포

획금지기간과 포획금지체중을 설정한다면, 참문어의 자원관리

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요    약 

  이 연구는 경남 통영과 사천지역의 연안에서 2007년 2월부

터 2008년 1월까지 연안통발어업에 의해 어획된 참문어를 매

월 1회 채집하여 성숙과 산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

직학적 검경을 통한 생식소 성숙도의 월별 발달과정을 분석한 

결과 암컷의 경우, 조사 기간 중 미숙, 중숙, 성숙, 완숙기의 

개체들이 혼재하여 출현하였으며 산란이 가능한 완숙 개체는 

10월과 12월을 제외하고 연중 관찰되었다. 수컷의 경우도 조

사기간 중 미숙, 중숙, 성숙, 완숙기의 개체들이 혼재하여 출현

하였으며 방정이 가능한 성숙 이상의 개체는 전 기간에 걸쳐 

관찰되었다. 생식소 중량지수의 월 변화는 암컷의 경우, 2월 

1.26에서 5월 4.84로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였으며 8,9월에 다

시 상승하였다가 10월에 0.38의 낮은 값으로 감소하였다. 이

러한 생식소 성숙도의 월별발달과정과 생식소 중량지수의 월

변화를 바탕으로 참문어의 산란기를 추정한 결과 주 산란기는 

9월로 나타났다. 수컷의 경우는 연중 1.5이상의 높은 값을 나

타냈다. 참문어의 50% 군 성숙체중은 919.6 g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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