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우리 나라의 서해와 남해에 주로 분포 서식하고 있는

양태속 어류는 현재 2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Lee and

Joo, 1998),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에 해서는 지금도 많

은 논란이 되고 있다 (Sakashita, 1992; Nakabo, 1993;

Lee and Joo, 1998). P. indicus는 최초 Linnaeus (1758)

에 의하여 Callionymus indicus로 보고되었으나, Cuvier

and Valencienes (1829)가 Platycephalus속으로 전속한

이후 P. indicus로 기재되어 왔다. 오늘날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P. indicus와 형태적으로 구별되면서도 서로

유사한 종들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것을 정확히 분류하

지 못한 가운데 이들을 모두 P. indicus로 기재하여 왔

다 (Matsubara and Ochiai, 1953; 정, 1977; Cheng and

Zheng, 1987; Shen, 1990; Masuda et al., 1988; 김과 강,

1993; Imamura, 1996). 그러나 근래에는 일부 학자들이

종전에 P. indicus로 분류하 던 것 중에서 외부형태적

으로 서로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구

별하여 서로 다른 별종으로 분류하려 하고 있으나

(Sakashita, 1992; Nakabo, 1993; Lee and Joo, 1998), 실

제로 Linnaeus (1758)가 P. indicus의 type locality를 단

순히 아시아이라고 하 고, 기재하 던 특징이 이들 유

사종들에도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Linnaeus (175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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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ibling species of the genus Platycephalus collected from the South and West Sea of
Korea were reviewed based on the several meristic and morphological characters, elec-
trophoresis of muscle protein, and LDH and MDH isozyme. Counts and morphometric charac-
ters of Platycephalus indicu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Platycephalus sp. by having 18~20
pectoral f in rays (16~19 in Platycephalus sp.), 70~80 scales of lateral line (83~100), 10.2~
13.1% eye diameter (10.9~15.5%), 14.5~18.1% interorbital width (11.8~17.8%), dark brown of
body color (light brown) and dark brown of pectoral and ventral f in outside (light brown and
pale). The number of soluble protein bands in muscle separated by polyacrylamidegel
electrophoresis was 16 and 18 from P. indicus and Platycephalus sp. respectively, and each
bands showed their characteristics in activated degree. The number of bands separated from
LDH isozyme were 2 and 1 in P. indicus and Platycephalus sp. and in the case of MDH
isozyme, 5 and 4 bands, respectively. So we were thought that P. indicus and Platycephalus sp.
from Korea were different species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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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P. indicus로 명명한 것이 P. indicus complex 중에

서 어느 type에 해당되는 것인지 조차 정확히 알 수 없

어 분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

늘날 외부 형태적으로 유사한 자매종간의 분류학적 위치

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근육 단백질이나 일부 효소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어류의 종 분류 및 계통관계

를 연구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Taniguchi

and Ishiwatari, 1972; Taniguchi et al., 1972; Taniguchi

and Sakata, 1977; Kim, 1981, 198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안에서 출현하고 있는

2 type의 Platycephalus속 어류를 중심으로 외부 형태적

형질 및 근단백질과 주요 효소 분석 등을 면 히 조사

분석하여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

다. 

재료 및 방법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연

안에 서식하고 있는 양태속 어류 다수의 개체를 채집하

여 조사하면서, 단백질 및 isozyme 분석을 위한 재료로

는 별도로 서해와 남해에서 채집된 표본을 현장에서

dry ice에 동결하여 2 type을 각각 21개체씩 분석 재료

로 사용하 다. 한국산 양태속 어류의 분류 기준은 우선

Lee와 Joo(1998)의 기재를 근거로 하 고, 표본의 계측

은 Hubbs and Lagler (1964)의 방법으로 1/20 mm dial

calip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계수형질은 Taylor

(1967)의 골격 표본 방법 및 radiograph를 이용하여 계

수하 다. 단백질 분석은 SDS polyacrylamide gel 7.5%

사용하여 Laemmili (1970) 방법으로 등지느러미의 아래

근육을 시료로 하여 전기 동하 고, 효소 분석은 Lac-

tate dehydrogenase (LDH)와 Malate dehydrogenase

(MDH)를 각각 Market (1969)와 Shows (1972)의 방법을

따라 분석하 다. 한편 2 type의 종간 유사도는 Whitney

et al. (1969)의 방법으로 산출하 다.

결 과

1. 계수계측형질의 비교

한국산 Platycephalus속 어류 중에서 P. indicus와 P.

sp.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계수계측형질에서는 서로 상

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측선린수에서는 P.

indicus는 70~80 (평균 73.6개)개로 83~100 (89.0)개인

P. sp.보다 13~20개정도 적게 나타났고, 가슴지느러미

연조수에서는 18~20 (18.8)개로 16~19 (17.7)개인 P.

sp.의 연조수보다 많이 나타났다 (Table 1) (Fig. 1). 그러

나 새파수는 P. indicus 보다 P. sp.가 많은 편이었으나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았다. 한편 두장에 한 안경과 양

안간격의 백분률이 P. indicus에서는 각각 평균 11.6%

와 16.1%인데 반해 P. sp.는 각각 13.1%와 14.9%로써

P. indicus는 P. sp. 보다 눈은 작고 양안간격은 넓게 나

타났다 (Fig. 2). 그러나 두장, 문장, 미병장 및 미병고 등

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나타나나 2종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2. 형태형질

P. indicus와 P. sp. 사이에 나타나는 외부 형태적 특

징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P. indicus

의 주둥이 끝은 P. sp.의 것보다 약간 좁고 뾰쪽하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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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s of count, morphometric and morphological characters between P. indicus and P. sp. ranges (mean±
standard deviation)

Characters P. indicus P. sp.

No. of individual 28 53
Standard length (mm) 200.8~419.9 178.4~476.0
Lateral line scales 70~80 (73.6±2.97) 83~100 (89.0±3.65)
Pectoral fin rays 18~20 (18.8±0.60) 16~19 (17.7±0.62)
Head length/SL* (%) 28.8~31.0 (30.0±0.69) 27.7~31.1 (29.2±0.71)
Snout length/HL** (%) 21.8~24.1 (22.8±0.68) 21.7~26.2 (23.7±0.78)
Eye diameter/HL 10.2~13.1 (11.6±0.81) 10.9~15.5 (13.1±0.96)
Interorbital width/HL 14.5~18.1 (16.1±0.89) 11.8~17.8 (14.9±1.17)
Caudal peduncle length/SL 7.2~9.5 (8.5±0.52) 7.0~10.3 (8.5±0.68)
Caudal peduncle depth/SL 3.7~4.2 (3.9±0.15) 3.1~3.9 (3.4±0.17)
Form of snout narrow and somewhat point somewhat broad and round
Size of eye small some large
Body color dark brown light brown
Color of pectoral fin outside-dark brown, inside-pale outside-light brown, inside-dark
Color of ventral fin outside-dark brown, inside-pale outside-light brown, inside-pale

*: standard length, **: hea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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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고, P. indicus의 체색은 전반적으로 흑갈색인 반면에

P. sp.는 담갈색으로 여기에 약간 짙은 갈색 반점이 산

재하고 있었다. P. indicus의 가슴지느러미의 바깥쪽은

어두운 검은색이고 안쪽은 무색이었으나, P. sp.는 가슴

지느러미의 바깥쪽 부분은 체로 담갈색이었고, 안쪽은

어두운 검은색이었다. 또한 배지느러미에서도 P. indicus

는 바깥쪽이 검고 안쪽은 무색이나, P. sp.는 바깥쪽은

밝은 담색이었고 안쪽은 무색이었다 (Table 1). 그외 등

지느러미나 꼬리지느러미의 색깔이나 무늬는 거의 차이

가 없었다.

3. 수용성 근 단백질 분석

전기 동에 의해 분리된 근 단백질 band는 P. indicus

에서는 1,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9

번에 해당하는 band가 존재하 고, 반면 2, 11, 18번 위

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모두 16개 으며, P. sp.

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위치에 해당하는 band가 존재하 고, 반면 16번 위치에

서는 나타나지 않아서 모두 18개로 분리되었다. 여기에

서 P. indicus에서는 P. sp.에서 나타났던 2, 11, 18번

band가 없었으며, 그 외에도 2종간에 4번과 7번 위치의

band가 서로 뚜렷한 양적 차이를 나타냈고, 다른 band

들에서도 염색강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Fig. 3). 한

편 P. indicus와 P. sp. 사이의 종간 유사도는 78.9%로

나타났다.

4. 효소분석

한편 효소 분석에서 LDH isozyme은 P. indicus에서 1

번과 2번 band가 존재하여 2개로 분리되었으나, P. sp.

는 1번 band만 존재하 다 (Fig. 4).

한편 MDH isozyme은 P. indicus에서 모두 5개의

band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1, 2, 3, 5, 6번 위치에

Fig. 1. Comparison of two meristic characters appeared
in P. indicus (●) and P. sp. (○).

Fig. 2. Comparison of several morphometric characters
appeared in P. indicus (inside) and P. sp. (outside).

Fig. 3. Photograph of protein bands appeared in P. sp (A)
and P. indicus (B).



band가 존재하 으나 4번 위치의 band는 나타나지 않

았고, P. sp.는 1, 4, 5, 6번 위치에 band가 존재하 으나

2번과 3번 위치의 band는 나타나지 않아 모두 4개로

분리되었다 (Fig. 5). 

고 찰

아시아산 Platycephalus속 어류는 Linnaeus (1758)에

의하여 최초 기재된 Callionymus indicus (=P. indicus)

가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주변 국가에서 지금까지 단일

종으로만 분류되어 기재됨에 따라 (Matsubara  and

Ochiai, 1953; Cheng and Zheng, 1987; Masuda et al.

1988), 그동안 한국산 Platycephalus속 어류도 외부 형

태적으로도 잘 구분되는 분류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P. indicus로만 기재하여 왔었다 (Mori, 1952; 정,

1977; 김과 강, 1993). 이와 같은 분류군들을 단일종으로

기재해온 가장 큰 이유는 최초 Linnaeus (1758)의 기록

에서 본 종에 한 분류학적 주요 특징의 기재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불충분하여 이러한 특징만으로는 유사종

들과 서로 구분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큰 문제는 현재

아시아에서는 2~3 type으로 분류되는 P. indicus com-

plex 가운데 Linnaeus (1758)가 기재한 P. indicus가 이

들 가운데 어느 type을 나타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

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분류학자들은

P. indicus라고 분류된 종에는 형태적으로 서로 상이한

type들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에 하

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면 한 조사없

이 종전의 기재 내용을 답습하여 왔었다 (Matsubara

and Ochiai, 1953; 정, 1977; Matsubara, 1979; Cheng

and Zheng, 1987; Masuda et al. 1988; Shen, 1990; 김과

강, 1993). 그러나 최근 Sakashita (1992)는 아시아산

Platycephalus속 어류를 재검토하면서, Linnaeus (1758)

가 단순히 아시아산이라고 한 표본은 인도산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아시아산 Platycephalus속 어류를 재

검토한 결과 P. indicus, P. cultellatus, P. sp. 1과 P. sp. 2

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서 P. indicus는 인도와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만 서식하고 있으며, 한국 주변과 동

중국해 및 일본 해역에는 P. sp. 1과 sp. 2가 서식하고

있다고 기재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Nakabo (1993)는

Sakashita (1992)가 기재하 던 P. indicus에 해서는

언급한 바 없이 일본산 양태속 어류를 P. sp. 1과 sp. 2

로 분류하면서, 이 중에서 황해에는 P. sp. 1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 또한 Lee and Joo (1998)는 한국산

양태과 어류의 분류학적 재검토에서 우리나라에는 P.

indicus와 P. sp. 1의 2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들을 서로 다른 별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한편 전기 동에 의해 분리된 수용성 근단백질의

band 수가 P. indicus는 16개 P. sp.는 18개로 나타났는

데 P. sp.에서는 P. indicus에서보다 2, 11, 16번의 band

가 더 나타났으며, 또 설령 서로 동일한 위치의 band라

할지라도 여러 band에서 이들의 염색의 강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근래 Taniguchi 등 (1972)은 일본산

Platycephalid 어류의 근단백질 전기 동 분석에서 P.

indicus와 P. sp.에서 각각 7개와 9개의 band를 나타냄

으로 이들을 서로 다른 분류군으로 처리한 바 있었다.

또한 Taniguchi and Ishiwatari (1972)는 전기 동상은

어류의 종분화 추적에 매우 유용하다고 언급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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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graph of LDH isozyme appeared in P. sp. (A)
and P. indicus (B).

Fig. 5. Photograph of MDH isozyme appeared in P. sp.
(A) and P. indicu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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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ll (1953)은 어류의 종간 근단백질의 분석 결과 차

이는 분류에 가치가 있다고 하 으며, Taniguchi and

Sakata (1977)는 전기 동 결과로 어류의 종간 종내 변

이에 해 정확히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종간의

전기 동 pattern에서 각 band의 수와 이동거리 및 염

색 강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은 서로 다른 종간에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다. 한편 김

(1981)은 어류의 근 단백질 유연 관계를 잉어과 어류에

서 종간에는 79%로 나타난다고 보고하 는데, P. indi-

cus와 P. sp. 사이에서도 78.9%로 나타났다.

LDH isozyme상에 나타난 band 수는 P. indicus에서 2

개 그리고 P. sp.에서 1개로서 이들 사이에서는 1개의

band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Taniguchi et

al. (1972)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일본산 Platycephalid 어

류에서 LDH의 band를 분석한 결과 보통 종간에는 하

나에서 두 개 사이의 band 수 차이가 나타났고, 이들의

이동거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 또한

김 (1983)도 Silurus asotus와 S. microdorslis에서 분석

한 결과 6개와 5개로 1개의 band가 차이가 있다고 보

고하 다. 이와 같이 어류의 LDH isozyme에서 band의

차이는 개 1개에서 2개로써 본 실험 결과와도 잘 일

치되었다. 한편 MDH isozyme은 P. indicus와 P. sp.에서

각각 5개와 4개로서 서로 다른 분석 pattern을 나타냈

는데, 이런 현상에 해 Taniguchi et al. (1972)은 형태적

으로 유사한 이종간에서 모두 2 type 분석 결과가 나타

났고, 특히 P. indicus내에서도 band 수가 다른 2 type의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하 는데, 이 점은 본래 2

type의 어류를 동일종으로 간주하여 분석한 결과 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편 김 (1983)은 S. asotus와 S.

microdorsalis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5개와 4개의

band가 분리된 것을 보고한 바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도 P. indicus와 P. sp.에서 각각 5개와 4개의 band가

분리됨으로써 이들간에는 분류학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MDH

isozyme의 band 수의 차이도 이종간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P. indicus와

P. sp. 사이에는 가슴지느러미 연조수, 측선린 수, 안경,

양안간격, 체색, 가슴 및 배지느러미 색깔, 근단백질 전기

동상, LDH, MDH 등의 형질에서 서로 상이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은 서로 다른 별종으로 분류하는 것

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된다.

적 요

한국산 Platycephalus속 어류 2 종의 분류학적 위치

관계를 면 히 검토하기 위하여 이들의 주요 형태적 특

징과 근단백질 전기 동 및 LDH, MDH isozyme 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가슴지느러미의 연조수에서 P.

indicus에서는 18~20개 (P. sp.에서는 16~19개), 측선

린수는 70~80개 (83~100개), 두장에 한 안경의 비율

은 10.2~13.1% (10.9~15.5%)이었고, 양안간격은 14.5

~18.1% (11.8~17.8%) 으며, 이 외에도 문단의 형태,

체색 그리고 가슴 및 배지느러미의 색깔 등에서 잘 구

분되었다. 한편 전기 동상에 의한 근 단백질 band 수

는 P. indicus에서 16개, P. sp.에서 18개로 분리되었다.

LDH isozyme은 P. indicus에서는 2개, P. sp.에서는 1개

로 나타났고, MDH isozyme은 P. indicus에서 5개, P. sp.

에서 4개로 분리되었다. 이 외에도 각 band의 이동거리,

활성도 등에서도 두 종간에 상이하게 나타났었다. 따라

서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양태속 어류에 속하는 P.

indicus와 P. sp.는 서로 다른 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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