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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줄돔과 (Family Pomacanthidae) 어류는 전 세계적으

로 9속 70여종이 알려져 있다. 본 과의 어류들은 서

양, 인도양, 태평양의 열 해역에 분포하는데 주 분포해

역은 서태평양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청줄돔

(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 한 종이 남해와 제주

도 주변해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연구

상 어종인 Pomacanthus 속 어류는 전세계적으로 10

여종이 알려져 있다 (정, 1977; Allen, 1980; Burgess,

1991; Allen et al., 1998; Shimada, 2000).

어류는 부화 후 자어기, 치어기를 지나 외형적 특징이

성어와 같아지는 시기까지 체형, 골격구조, 지느러미의

모양과 크기, 체색, 눈, 부레, 비늘의 모양, 아가미 구조

등의 형태적 특징이 발생단계에 따라 급격하게 변한다

(Moser, 1981; Moser, 1984; 김과 장, 1994). 자치어 분류

에는 성어 분류에 사용되는 등지느러미의 기조수, 척추

골수, 근절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계수형질이 이용되기

도 하지만, 체형, 골격구조, 지느러미 모양 등의 형질을

자치어 분류에 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자치어 시기

에는 크기에 따라 형태적인 변화는 심하지만 종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므로 발생단계별 형태적 특징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면 한층 더 자치어의 종 분류가 용이해진

다. 청줄돔과의 경우 성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의 하나

인 전새개골극 하단부에 발달한 강한 가시는 자치어 시

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모양

또한 성어와 자치어간에 큰 차이가 있다 (Kojima and

Okiyama, 1988; Nelson, 1994; Kelley, 1995; Shimada,

2000). 따라서 자치어의 종 분류는 기본적인 성어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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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평양에서 채집된 Pomacanthus xanthometopon
후기자어의 외부형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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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phological Description of a Post Larva of Pomacanthus
xanthometopon from the West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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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phology is described of a post larva of Pomacanthus xanthometopon of the family
Pomacanthidae collected in the West Pacific (26�9′N, 125�0′W) on May 5, 2001. The specimen
is moderate to deep bodied and laterally compressed. Body depth is 66.3% of body length at 8.0
mm BL. The body is covered with small spine groups, each composed of two to four spines. The
anus located at a vertical through the 8th or 9th dorsal fin spine. There is no strong spine at
the angle of the preopercle that appears in the adult stage. Small pigments are spread dorsally
on the head, upper trunk and over the membrane of dorsal fin, from the 1st to 11th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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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질 이외에도 발생단계별로 다양한 크기의 자치어에

관한 외형관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70여종에 달하

는 청줄돔과의 경우 청줄돔 (Chaetodontoplus septentrio-

nalis), Centropyge argi, Centropyge interruptus, Geni-

canthus lamarck, Genicanthus semifasciatus, Hola-

canthus tricolor 등에 관한 어란이나 전기자어의 외형관

찰에 관한 연구만 일부 있다 (Fujita and Mito, 1960; 

∙ , 1979; Suzuki et al., 1979; Hioki and Suzuki,

1987; Kelley, 1995; Leis and Rennis, 2000). 비록

Centropyge속 전기자어와 후기자어 (Leis and Rennis,

2000), 청줄돔 후기자어 (Kojima and Okiyama, 1988) 그

리고 Pomacanthus arcuatus 자치어 (Kelley, 1995)에 관

한 형태적 특징은 비교적 잘 보고되어 있지만, 청줄돔과

자치어에 관한 외형관찰 기록은 매우 빈약하다. 본 연구

는 청줄돔과 어류 중 아직까지 자치어의 형태가 보고되

지 않은 Pomacanthus속 어류의 하나인 Pomacanthus

xanthometopon 후기자어의 형태적 특징에 관하여 연구

하 다.

재료 및 방법

Pomacanthus xanthometopon 표본은 연구선 온누리호

에 의해 2001년 5월 5일 만의 동북부해역 (26�9′ N,

125�0′ W)에서 채집되었다 (Fig. 1). 채집에 사용된 기기

는 IKMT (Isaacs-Kidd midwater trawl) 네트 다 (입구

면적 8.8 m2, 망목 417 µm). 채집된 표본은 선상에서 중

성포르말린 (최종 농도 7%)으로 고정한 후 70% 에탄올에

보관하 다. 외부 관찰 및 계수형질 기록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은 Leis and Transki (1989)를 따랐다. 종의 분류

는 Okiyama (1988), Allen et al. (1998), Myers (1991),

Shimada (2000), Smith and Heemstra (1986) 등의 자료

를 참고하 다.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한국해양연구원

(KORDI: Korea Ocean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에 KORDI 200135로 보관되어 있다.

결 과

표본은 체장이 8.0 mm인 후기자어 다. 체형은 달걀

형으로 체고가 높고 현저히 옆으로 측편되어 있다. 항문

은 등지느러미를 기준으로 8~9번째 극조의 하단부에

있다 (Fig. 2). 표본의 계수형질은 D. XIV, 17; A. III, 18;

P1 16; P2 I, 5; C. 21이고, 체장 (표준체장), 두장, 안경, 문

장, 체고, 항문전 체장, 각 지느러미의 길이와 체장에

한 각 부위의 비율은 Table 1과 같다.

두부의 감각공은 비강주변에 8개, 눈의 아래쪽에 5개,

뺨과 아가미 뚜껑에 각각 3개씩 그리고 눈의 위쪽과 두

정부 및 익이극과 쇄극 주변에 10개 있다 (Fig. 2).

두정부 체표에는 3개로 구성된 소극이 집해 있다.

주상악골의 끝부부분에 잘 발달된 소극이 있다. 눈의 위

쪽과 아래쪽 그리고 뒤쪽에 소극이 있으며 그 중에서

눈의 위쪽에 있는 것이 상 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눈의 뒤쪽 상부에 익이극, 아가미 뚜껑 뒤쪽에 의쇄극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전새개골의 내측과 외측에 소

극이 있으나 내측에 있는 소극의 수가 상 적으로 많다.

두정부와 목덜미의 체표면에는 3~4개 ( 부분 3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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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tation.

Table 1. Selected counts and morphometric data of a post
larva of Pomacanthus xanthometopon

Dorsal fin rays XIV, 17
Anal fin rays III, 18
Pectoral fin rays 16
Pelvic fin rays I, 5
Principal caudal fin rays 21

mm % BL

Body length 8.0 100.0
Preanal length 5.3 66.3
Head length 3.3 41.3
Body depth 5.3 66.3
Eye diameter 0.9 11.3
Snout length 1.1 13.8

spine 0.6~1.5 7.5~18.8
Dorsal fin

soft ray 0.3~1.2 3.8~15.0
Pectoral fin soft ray 0.4~1.5 5.0~18.8

Pelvic fin
spine 0.9 11.3
soft ray 0.9~1.4 11.3~17.5
spine 0.4~0.7 5.0~8.8

Anal fin
soft ray 0.4~1.3 5.0~16.3

35��N

30��

25��

20��

115�� 120�� 125�� 130�� 135��E



구성된 소극이 집해 있다. 뺨, 주상악골, 아가미뚜껑의

체표면에 2~3개 ( 부분 2개)로 구성된 소극이 빽빽하

게 있다. 간새개골의 체표면에는 1개로 구성된 소극이

있다. 몸통, 미병부, 가슴지느러미의 기저, 배의 체표면에

는 2개로 구성된 소극이 촘촘하게 줄지어 있다. 등지느

러미, 뒷지느러미, 배지느러미의 기저와 가슴의 체표면에

는 부분 3개로 구성된 소극이 있다 (Fig. 2).

흑색소포는 등지느러미 극조의 첫 번째부터 11번째

사이의 지느러미막 기저부터 중간까지 농 하게 분포한

다. 극조의 기저부분에는 비교적 큰 수지상의 흑색소포

가 있으나 연조의 기저부분에는 없다. 두정부와 목덜미

그리고 몸통의 위쪽부분에 많은 수의 흑색소포가 산재

한다 (Fig. 2).

옆줄은 아가미 뚜껑의 윗부분에서 몸통의 위쪽부분을

지나 미병부까지 연결되어 있다. 활처럼 휘어진 옆줄은

몸통과 미병부 사이에서 구부러진 정도가 매우 심하다

(Fig. 2).

자치어의 발생단계별 특징은 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

만 동일 분류군 내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본 조사에서 채집된 표본은 Kojima

and Okiyama (1988)가 기술하고 있는 청줄돔과의 청줄

돔 (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 후기자어 (체장 7.2

mm)와 Leis and Rennis (2000)가 보고한 Centropyge sp.

후기자어 (체장 4.4 mm) 그리고 Kelley (1995)가 발표한

Pomacanthus arcuatus 자치어 (5.0 mm SL, 7.2 mm SL,

11.6 mm SL)와 외형적 특징이 유사하므로 청줄돔과로

분류하 다.

나비고기과 (Chaetodontidae)와 청줄돔과 (Pomacan-

thidae)는 유연관계가 크지만 나비고기과 자치어는 전

새개골 하단부에 매우 큰 가시가 발달해 있고 체표면에

소극이 없다. 반면, 청줄돔과의 청줄돔, Centropyge sp. 그

리고 Pomacanthus arcuatus 자어는 이와 반 로 전새

개골 하단부에 매우 큰 가시가 없고 체표면은 소극으로

촘촘하게 덮여있어 (Okiyama, 1988; Kelley, 1995; Leis

and Rennis, 2000) 나비고기과 자치어와 쉽게 구분이 된

다.

표본의 종 동정을 위해 표본이 채집된 해역 (Fig. 1)인

동중국해를 포함 서태평양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Apolemichthys, Centropyge, Chaetodontoplus, Geni-

canthus, Paracentropyge, Pomacanthus, Pygoplites 등 7

속의 성어 계수형질과 외형적 특징 ( , 1993; Allen et

al., 1998; Shimada, 2000)을 이용하 다. 위의 7속의 어

류 중에서 본 연구에서 채집된 표본과 같이 옆줄이 아

가미 뚜껑의 윗부분에서 시작되어 몸통의 위쪽을 지나

미병부까지 완전하게 연결된 속은 Pomacanthus와

Apolemichthys 두 속이었다. 비록, Apolemichthys속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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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t larva of Pomacanthus xanthometopon (Bleeker) from the West Pacific, 8.0 mm BL, KORDI 200135.



지느러미의 극조수와 연조수는 일치하 지만, 옆줄의 모

양이 몸통과 미병부 사이에서 완만하게 휘어져 본 조사

에서 채집한 표본과 차이가 있다. 반면, Pomacanthus속

은 몸통과 미병부 사이에 있는 옆줄이 급격하게 구부러

진 정도가 본 표본과 일치하 다. Pomacanthus속 중에

서 등지느러미의 극조와 연조수 그리고 뒷지느러미의

극조와 연조수가 본 연구 표본과 일치한 종은 Poma-

canthus xanthometopon 한 종 뿐이었다. 따라서 본 조사

에서 채집된 표본은 Pomacanthus xanthometopon으로

분류하 다.

고 찰

전 세계에 분포하는 70여종의 청줄돔과 (Pomacan-

thidae) 어류 중 우리 나라 주변해역에서 채집된 자치어

는 청줄돔 (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이 유일하다

(Kojima and Okiyama, 1988). 청줄돔과와 유연관계가 큰

분류군에는 나비고기과가 있지만 두 분류군의 자치어는

전새개골 하단부에 발달한 가시의 유무와 체표면에 발

달한 소극의 유무로 쉽게 구분이 된다.

Pomacanthus xanthometopon은 인도양, 서태평양, 마이

크로네시아, 사모아, 뉴칼레도니아, 일본남부해역 등의 열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종으로(Smith and Heemstra,

1986; Myers, 1991; Allen et al., 1998; Shimada, 2000) 본

조사에서 채집된 이 종의 후기자어 (체장 8.0 mm)는 체

장 7.8 mm의 청줄돔 (Chaetodontoplus septentrionalis)

후기자어 (Kojima and Okiyama, 1988), 체장 4.4 mm의

Centropyge sp. 자어 (Leis and Rennis, 2000) 그리고

Pomacanthus arcuatus 자치어 (Kelley, 1995)와 외형적

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위의 4종 모두 체형은 달걀형이

고 심하게 옆으로 측편되어 있다. 체고는 매우 높고 눈

주변과 전새개골의 내부와 외부에 소극이 발달해 있다.

몸통, 아가미뚜껑, 미병부, 가슴 등에는 소극이 생해 있

다.

그러나 P. xanthometopon,  청줄돔 (Kojima  and

Okiyama, 1988), Centropyge sp. 자어 (Leis and Rennis,

2000), Pomacanthus arcuatus 자치어 (Kelley, 1995)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P. xanthometopon과 청줄돔

은 등지느러미의 극조수가 각각 14개와 13개로 차이가

있고, 두부의 체표면과 몸통을 덮고 있는 소극은 각각

2~4개와 3~4개로 구성되어 그 수에 차이가 있다. P.

xanthometopon은 두정부, 등지느러미와 등지느러미의

기저부분의 몸통에 흑색소포가 농 하게 나타난다. 반

면, 청줄돔 후기자어는 두부, 체측, 등지느러미의 극조가

있는 지느러미막은 흑색소포가 하나씩 분포하고 미병부

체측의 정중선에는 농 하다. 비록, 흑색소포의 모양은

P. xanthometopon 후기자어와 유사하나 부위별 분포 양

상과 도에 큰 차이가 있다. Centropyge sp. 자어는 P.

xanthometopon과 등지느러미의 극조수는 14개로 동일

하지만 연조의 수가 각각 17개와 16개로 차이가 나고

뒷지느러미의 연조 역시 각각 18개와 16개로 차이가 난

다. 뿐만 아니라 체표면에 있는 소극은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점모양의 흑색소포가 몸통의 위쪽부분과 아래쪽,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의 기저부분에 분포하는 등 소

극의 수와 흑색소포의 분포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 마

지막으로 P. xanthometopon과 P. arcuatus는 등지느러

미의 극조수가 각각 14개와 9~10개로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보아 P. xanthometopon을 포함

하여 청줄돔, Centropyge sp. 그리고 P. arcuatus 자치어

는 등지느러미의 계수형질, 흑색소포의 분포 양상, 체표

면을 덮고 있는 소극의 특징 등을 이용하면 종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청줄돔과 (Family Pomacanthidae)의 한 종인 Poma-

canthus xanthometopon 후기자어의 외부형태를 관찰하

다. 표본은 2001년 5월 5일 서태평양 (26�9′N, 125�0′

W)에서 채집되었다. 표본의 체장은 8.0 mm 다. 몸은 현

저히 옆으로 측편되어 있으며 체고는 체장의 66.3%

다. 항문은 등지느러미를 기준으로 8~9번째 극조의 하

단부에 위치하 다. 2~4개로 구성된 소극이 몸 전체를

덮고 있었다. 성어에서 보이는 강한 전새개골극이 없었

다. 점상의 흑색소포는 두정부, 목덜미, 몸통의 위쪽부분

과 등지느러미의 1~11번째 극조의 지느러미막에 분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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