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재·이동현·홍현철14

─ 14 ─

ⓒ The Korean Society of Limn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남조류는 지구 생물권에서 초기 선캄브리아기부터 오랜 

기간 생존하는 동안 진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는 가장 

매력적인 원핵생물이지만 광합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진핵 

종속영양생물과의 내생공생으로 식물계의 후속적인 진화의 

기반이 되었다 (Schopf, 1974; Komárek, 2006; Schirrmeister 

et al., 2016). 남조류가 개발한 다른 중요한 적응기구는 다양

한 지구 생태계, 즉 담수, 기수, 해양, 초염기 수체, 육상, 고온 

및 저온의 사막 등의 서식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일부 남조류는 부영양 수체에서 대발생하여 녹조현상

이나 적조현상을 유발하며, 독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Reynolds and Walsby, 1975; Komárek, 2006).

남조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생태계의 환경조건에 적

응하면서 생물학적 및 생태적 유연성과 성공적인 생존전략

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상황은 서식처의 특이성과 함께 형태학적 복잡성 그리

고 무성 생식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classification) 

및 분류학적 평가 (taxonomic evaluation)를 매우 어렵게 한

다. 오랫동안 남조류 (cyanobacteria)의 분류는 형태 및 생태

학적 기준에 근거했으며, 형태학만으로는 현대 분류학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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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omárek, 2006).

초기의 남조류 분류체계는 Gomont (1892), Bornet and Fla- 

hault (1886‘1887’a, b, c) 등이 제시하였고 이후 Geitler (1925)

는 처음으로 Chroococcales 등 7목을 제안했고 Frémy (1929) 

는 이 체계를 수정한 체계를 채택하였다. 또한 Elenkin (1949)

은 이전의 체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Desikachary 

(1958)는 이 체계하에서 무분지 사상체 분류군을 하나의 목

으로 통합했다. Prescott (1962)는 Frémy (1929)의 체계를 따

랐고 Bourrelly (1970)는 주로 Desikachary의 분류체계를 사

용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생태학적 특성, 초미세 구조적 특

징, 분자적 증거는 이 그룹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쳤다. 그 결과 종의 개념과 분류는 급격하게 변화되

었다 (Anagnostidis and Komárek, 1985; Hoffmann et al., 

2005; Komárek, 2006). 이후 분류학적 평가를 위해 분자, 세

포 형태학, 생태학적 기준의 조합을 사용하는 소위 다단계적 

접근법은 최근 남조류 분류체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

으며 계통발생학적 관계에 기초한 수많은 새로운 분류학적 

속의 객관적 정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과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Komárek et al., 2014). 그러나 여전히 분류에 대

한 생태 및 세포 형태학적 접근법은 특히 자연상태의 시료에

서 종을 분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아직 

만족스럽게 대체될 수 없지만, algaebase (Guiry and Guiry, 

2023)에서 현재 Komárek et al. (2014)이 제시한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담수조류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가 많지만 최근 자생

종 발굴 사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들 종의 발굴을 통해 미래자원 확보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생물자원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

내에서 발굴된 조류는 녹조류 (841종류), 윤조류 (994종류), 

홍조류 (664종류), 돌말류 (2,240종류), 와편모조류 (485종류)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남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5,328종류 

중에 393종류로 자생생물 발굴 가능성이 높은 분류군이다 

(NIBR, 2023). 따라서 앞으로도 남조류에 대한 연구가 자생

종 발굴 업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는 담수 및 기수 (호수, 연못, 늪, 하천, 하구, 조간대 포함)에서 

조류 (녹조류, 남조류, 편모조류)를 채집하고 동정, 분류된 조

류 중에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미기록종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담수 및 기수 (호수, 연

못, 늪, 하천, 하구, 조간대 포함)의 전국 43개 지점 (Fig. 1)에

서 녹조류, 남조류, 편모성조류 (유글레나조류, 와편모조류, 

은편모조류, 대롱편모조류 등)를 대상으로 채집하였다. 담수

와 기수성 조류는 10 μm 또는 20 μm 플랑크톤 네트를 이용

하여 수직 또는 수평 끌기로 채집하였으며, 저서성 또는 토

양 남조류는 채집솔이나 핀셋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채집하

였다. 채집된 시료는 0.5% 루골용액으로 고정하거나 생시료

를 냉장에 보관하였다. 채집된 조류는 임시 액침표본을 제

작하거나 시료와 액상 글리세롤 젤라틴 (Sigma@)을 혼합하

여 커버글라스를 덮고 주변을 투명 메니큐어 (nail polish; 

Thecashop@)로 봉합하여 영구표본을 제작하였다. 임시표본 

및 영구표본은 광학현미경 (Axioskop 20 and Axio Imager 

A2; Zeiss, Germany) 200~1000배하에서 검경하고, 디지

Fig. 1. A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black circles without 
number) of fresh and brackish algae and sampling sites (num-
bered black circles) of unreported blue-green algal taxa in South 
Korea. 1. Onsu stream, Ganghwa (37°38′21″, 126°31′20″). 2. 
Seogangdaegyo (Yeouido Tourist Terminal), Han River, Seoul 

(37°32′03″, 126°55′20″). 3. Cheongra reservoir, Incheon (37°32′25″, 
126°37′59″). 4. Pond in Dongbaekdongsan wetland center, Jeju 

(33°30′36″, 126°42′56″). 5. Meonmulggak wetland, Jeju (33°31′09″, 
126°42′49″). 6. Jokjimol, Ojori, Jeju (33°27′47″, 126°56′10″). 7. 
Habitat for migratory birds, Ojori, Jeju (33°27′13″, 126°55′06″). 8. 
Cheonjiyeon falls, Jeju (33°14′36″, 126°33′38″). 9. Jeongbang falls, 
Jeju (33°14′41″, 12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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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카메라 (Zeiss Axiocam HRc 또는 506 color, Germany)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동정, 분류된 조류의 종들 중에 기발표

된 종은 국립생물자원관 (NIBR, 2017)과 낙동강생물자원관 

(NNIBR, 2017, 2018)에 종목록과 표본을 제출하였다. 이 중

에 미기록 남조류가 출현한 지점은 Fig. 1에서 번호를 표기하

였고, 미기록종은 본 연구에서 발표하고자 한다.

각 조사지점에서 수온 (WT: ℃), 전기전도도 (EC: μS cm-1)

와 pH를 U-50 다항목 수질측정기 (Horiba, Japan)를 이용하

여 현장에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담수와 기수성 (호수, 연못, 습지, 하천, 하구, 조간대 포함)  

남조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3지점에서  

채집되었다. 출현한 종수는 2017년도에 담수지점에서 223 

종류, 기수지점에서 230종류였고, 2018년도에 담수와 기

수 등 다양한 조사지점에서 274종류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보고되었다. 이 중에 20종류가 한

국 미기록종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Aphanocapsa 

marina, Calothrix fusca f. durabilis, Calothrix littoralis, 

Calothrix parva, Chamaesiphon minimus, Chroococcidiopsis 

cubana, Chroococcidiopsis fissurarum, Coelosphaerium 

aerugineum, Dolichospermum mendotae, Eucapsis alpine, 

Gomphosphaeria cordiformis, Gomphosphaeria natans, 

Merismopedia danubiana, Lyngbya aestuarii var. gaditana, 

Tolypothrix tenuis, Pseudocapsa maritima, Pseudocapsa 

sphaerica, Pseudophormidium tenue, Trichodesmus sp. and 

Woronichinia elorantae.

 

미기록 남조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 (Komárek et al., 

2014; Algaebase, 2023)에 의거하여 분류되었고, 미기록종은 

세포의 특징, 생태와 분포, 그리고 분류학적 내용을 note에

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Class Cyanophyceae

Order Chroococcidiopsidales

Family Chroococcidiopsidaceae

Genus Chroococcidiopsis Geitler, 1933

Chroococcidiopsis cubana Komárek et Hindák, 1975  

(Fig. 2A, B)

:  Komárek and Hindák, 1975. p. 320, figs. 27-36;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423, fig. 552.

세포는 구형, 난형이거나 약간 불규칙한 형태이며, 단독성

이거나 불규칙한 군체를 이루고 있다. 세포는 올리브-그린 또

는 남색이며, 균질하거나 미세한 과립이 세포질에 분포한다. 

세포의 생식은 동시적 또는 연속적 분열을 통해 8~64개의 

내생포자를 생성하며, 모세포벽이 파괴되면 내생포자가 방출

된다. 내생포자는 구형이며 1.8~3.5 μm이고, 영양세포는 13 

μm까지 생장하며 포자낭의 직경은 28 μm까지 증가한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쿠바의 광천 (mineral springs), 웅

덩이, 소 등에서 바닥이나 식물 기질에 착생하는 시료를 채

집, 신종으로 보고하였다 (Komárek and Hindák, 1975). 이

후 브라질과 미국 플로리다에서 해안 근처의 얕은 수체나 

약알칼리성 습지나 도랑 등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Guiry and Guiry, 2023). 

본 연구에서 본 종은 수온 18.4℃, pH 8.1, EC 5,640 μS cm-1

인 웅덩이 주변 돌 기질을 긁어 채집하였다.

조사지점: 제주도 오조리 족지몰.

표본: DAEJINJJM-20170704.

Note: 본 속은 다양성이 높은 coccoid 남조류로 분류되

어 왔지만 (Komárek and Johansen, 2015), Komárek and 

Anagnostidis (1995)는 유럽의 남조류 Chroococcalean의 종 

동정 키와 monograph review에서 세포분열 및 딸세포, 내

생포자 그리고 다중분열에서 monocyst와 planocyst를 형성

하는 baeocystes 특징이 있지만 극성생장이 없는 특성을 고

려하여 Chroococcales, Xenococcaceae 내의 종으로 분류하

였다. 이후 Komárek et al. (2014)은 남조류속의 다상적 분

류 접근에서 Chroococcales목은 baeocystes를 생성하지 않

고, 매우 복잡한 세포학적 특성이 있는 coccoid 형태를 포함

한 이전의 개념과 비교해서 상당히 연관성이 감소함을 제시

하였다. 이전에 분류학자들은 극단적인 서식지에서 서식하

는 특징 때문에 Pleurocapsales와 연관시켰지만 Komárek et 

al. (2014)은 기준종 (C. thermalis)의 게놈과 16S rRNA 자

료를 이용한 계통분류에서 목을 분리하였으며, 특이하게 이

형세포를 가진 질소고정 남조류 (Nostocales)와 가까이에 위

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Chroococcidiopsidales, 

Chroococcidiopsidaceae를 발표하고 본 종을 본 목과 과 내

의 종으로 분류하였다 (Guiry and Guiry, 2023). 

Chroococcidiopsis fissurarum (Ercegović)  
Komárek et Anagnostidis, 1995 (Fig. 2C, D)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423, fig. 551.

세포는 단독성이며, 작은 그룹 또는 큰 군체를 형성한다. 

군체는 기질 위에 얇고 편편하게 분포하며, 무색의 얇은 점액

성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 점액성 막에 둘러싸여 있는 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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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이거나 구형에 가깝고, 이후 군체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내의 세포는 둥근-다변형이 된다. 세포 직경은 2~4 μm이고 

군체는 40 μm 정도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조간대나 바닷물이 분사되는 바닷가  

등의 석회암 틈에서 미세군집을 형성하는 chaesmoendoli- 

thic 남조류이며, 지중해 해안, 인도양 해안, 러시아, 크로아

Fig. 2. A~C. Chroococcidiopsis fissurarum, D~F. Pseudocapsa sphaerica, G~I. Gomphosphaeria cordiformis, J, K. Gomphosphaeria na-
tans, L, M. Eucapsis alpina. Scale bars 10 μm. 

A

D

G

J K L M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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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 스페인 및 브라질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Werner, 2010; De la Rosa Alamos, 

2016; Gallardo et al., 2016; Vondrášková et al., 2017; Büdel 

and Friedl, 2021). 본 종은 천지연폭포 하류의 조간대에 바

위가 있는 조사지점에서 수온 23.5℃, pH 7.7, EC 5,980 μS 

cm-1이고 바닷물에 분사되어 일시적으로 염분이 포함된 수

분이 유지되는 바위 표면에서 채집되었고 국내에서 미기록

종으로 보고된다.

조사지점: 제주도 천지연폭포 바위 표면.

표본: DAEJINCJF-20170706.

Note: Pleurocapsa속은 담수, 기수, 해수의 석회암반지역  

등의 기질 위에 얇은 단층-다층으로 분포하며 포복성이다.  

본 속에 속하는 종들 중에 일부 종은 위사상체 (pseudo- 

filament)로서 불규칙적으로 이분법 또는 다중분열법으로 위

차상분열을 하는 극성생장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종은 단 

독이거나 점액성 물질에 세포들이 둘러싸여 구형이거나 불

규칙한 군체를 형성하는 위사상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Erce- 

gović (1932)는 해수가 분사되는 바위의 틈에서 시료를 채

집하여 신종 Pleurocapsa fissurarum을 발표하였고, Pleuro- 

capsales, Pleurocapsaceae로 분류하였다. Komárek and Ana- 

gnostidis (1995)는 유럽의 남조류 Chroococcalean의 종 동

정 키와 monograph review에서 세포분열 및 딸세포, 내생포

자 그리고 다중분열에서 monocystes와 planocystes를 형성 

하는 baeocystes 특징이 있지만 극성생장이 없는 특성을 고

려하여 P. fissurarum을 Chroococcidiopsis fissurarum으로  

신조합 (com. nova)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은 본 종을 Chro- 

ococcales, Xenococcaceae 내의 종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Komárek et al. (2014)은 남조류속의 다상적 분류 접근에서 

Chroococcales은 baeocystes를 생성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세포학적 특성이 있는 coccoid 형태를 포함한 이전의 개념 

과 비교해서 상당히 연관성이 감소함을 제시하였다. 이전에  

분류학자들은 극단적인 서식지에서 생육하는 특징 때문에 

Pleurocapsales와 연관시켰지만 Komárek et al. (2014)은 기 

준종 (C. thermalis)의 게놈과 16S rRNA 자료를 이용한 계통 

분류에서 목을 분리하였으며, 특이하게 이형세포를 가진 질 

소고정 남조류 (Nostocales)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Chroococcidiop- 

sidales, Chroococcidiopsidaceae를 발표하고 본 종을 본 

목과 과 내의 종으로 분류하였다 (Büdel and Friedl, 2021; 

Guiry and Guiry, 2023). 

Order Chroococales

Family Chroococcaceae

Genus Pseudocapsa Ercegović, 1925

Pseudocapsa maritima Komárek, 1956 (Fig. 2E, F)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318, fig. 424.

군체는 단독이거나 또는 2~3개의 작은 군체들이 모여 있

으며, 구형이거나 무정형이고 6~12 μm이다. 군체는 황청록

색을 띠며, 단단하고 무색의 점액성 막이 단층 또는 얇은 층

상으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다. 세포는 옅은 남색이며, 균질한 

세포물질이 분포하고, 구형이거나 다면체상 둥근 형태이다. 

세포는 약간의 방사상 배열을 하며, 구형이거나 반구형이다. 

세포의 직경은 1~5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불가리아 흑해의 해안 석회암에서 

부착성으로 출현하였으며 (Komárek, 1956; Anagnostodis 

and Pantazidou, 1991) 브라질의 대서양 해안이나 멕시코의 

걸프만 하구 인공기질 (시멘트 바닥)에 출현하는 부착조류

로 기록되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Werner, 

2010; Mendoza-González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제주

도 해안 폭포인 정방폭포 하류의 기수역에서 돌 표면에 착

생하였고, 천지연폭포 하류의 바닷물이 분사되는 바위에 부

착하여 서식하였다. 본 조사 수역의 환경은 수온 23.5℃, pH 

7.7, EC 5,980 μS cm-1이었다.

조사지점: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정방폭포 기수역 돌/천

지동 천지연폭포 하구 바위.

표본: DAEJINCJF-20170706, DAEJINJBF-20170706.

Note: Ercegović (1925)는 크로아티아의 석회암 지대 돌 

표면과 내부 또는 습기가 있는 종유석, 석순 표면에 서식하는  

남조류 시료를 채집 조사하여 신속 Pseudocapsa와 본 속 내

의 기본종인 P. dubia를 신종으로 보고하였다. Coccoid 남조 

류 중에 세포가 종축으로 수직 분열하는 단면 (one plane) 분

열하는 속 Aphanothece, 2면 분열하는 속 Merismopedia 및  

3면 또는 다중면 분열 속 Pseudocapsa, Chroococcus, Cyano- 

sarcina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속을 분류하였다. 3면 또는 

다중면으로 분열하여 소포성 군체를 형성하는 속 (Cyano- 

sarcina type, Myxosarcina type, Pseudocapsa type) 들 중

에 방사 또는 팬형 배열하는 속을 Pseudocapsa로 하였다 

(Kovácik, 1988). 본 연구에서 조사된 P. maritina는 형태적

으로 기본종과 매우 유사하지만 다른 생태 특성을 기준으로 

동정, 분류하여 국내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Pseudocapsa sphaerica (Proskina-Lavrenko)  

Kovácik, 1988 (Fig. 2G)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320, fig. 425.

군체는 단독이거나 또는 몇 개의 작은 군체들이 모여 있으

며, 구형이거나 무정형이다. 군체는 황청록색이고, 점액성 막

은 보이지 않거나 또는 경계가 뚜렷한 무색이며, 직경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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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에 달한다. 세포는 약간의 방사상 배열을 하며, 구형이거

나 반구형 또는 구형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이다. 세포는 옅은 

남색을 띠며, 직경은 4~8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염류의 농도가 높은 수체에서 다른  

조류들과 혼생 (megaphyton)한다 (Komárek and Anagnos- 

todis, 1998). 바랜츠해, Kola만의 동서부연안 (Miroshni- 

chenko and Moskvina, 2016), 이스라엘 중부 Yargon강의 

하류 (Barinova et al., 2009), 러시아 (Proskina-Lavrenko, 

1951; Hollerbach and Krasavina, 1971; Anagnostidis and 

Pantazidou, 1991) 등에 분포한다. 본 종은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기수역인 중간지점 (수온 

23.5℃, pH 7.7, EC 5,980 μS cm-1)에서 바위나 돌을 긁어 

채집되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되는 종이다.

조사지점: 제주도 천지연폭포와 정방폭포에서 바다로 유

출되는 기수역 돌과 바위.

표본: DAEJINCJF-20170706, DAEJINJBF-20170706.

Note: 본 종은 Proskina-Lavrenko (1951)가 러시아의 염분 

이 있는 수체에서 조사한 남조류 중에 Myxosarcina sphae- 

rica를 신종으로 발표하였지만, 현재 본 저자의 문헌은 인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분류학적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러

나 본 종은 Pleurocapsales, Hyellaceae로 분류되었다 (Guiry 

and Guiry, 2023). Kovácik (1988)는 세포가 다중평면으로 

분열하고 baeocystes를 형성하며 극성을 가지는 유사사상체

를 형성하는 Hyellaceae로 분류한 M. sphaerica를 3면 이상

의 분열을 하고 소포형 군체 (packet-like colony)를 형성하

며 baeocystes를 형성하지 않고 세포들의 방사상 배열의 특

성을 고려하여 Pseudocapsa sphaerica로 신종을 발표하면서 

본 종을 Chroococcales, Chrooccaceae로 분류하였다. 또한 

Komárek et al. (2014)은 남조류속의 다상적 분류 접근에서 

본 종이 후자의 분류군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본 

목과 과 내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Guiry and Guiry, 2023). 

Family Gomphosphaeriaceae

Genus Gomphosphaeria Kützing, 1836

Gomphosphaeria cordiformis (Wolle) Hansgirg, 1886 

(Fig. 2H, I, J)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222, fig. 289.

군체는 자유 부유성이며, 불규칙한 구형이거나 타원형이

고 세포들이 밀집하거나 또는 느슨한 배열을 한다. 세포 주변

을 무색의 점액성 물질이 층상으로 둘러싸고 있다. 무색의 넓

은 점액성 줄기가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그 끝에 세

포가 수직적으로 배열하고 있다. 세포는 난형이거나 원주상

이면서 끝을 향해 넓어지는 클럽 모양 또는 심장형이다. 세포 

길이는 8~10 μm이고, 폭은 8~12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유럽의 독일, 스웨덴, 러시아, 아메리

카의 미국, 아르헨티나, 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이라크, 이

스라엘,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에 분포하는 호수나 습지 (염

분농도 0.5~3 psu)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mith, 

1920; Geitler, 1932; Skuja, 1956, 1964; Prescott, 1962; 

Tell, 1985; Vinogradova et al., 2000; Leghari et al., 2003; 

Maulood et al., 2013; Barinova et al., 2015; Davydov, 2018). 

본 종은 수온 26.0℃, pH 9.4, EC 3,030 μS cm-1, 그리고 염

도가 1.6 psu인 청라호수에서 채집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미

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지점: 인천 청라호수.

표본: DAEJINCR-20170601.

Note: Wolle (1882)는 미국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의 작

은 연못에서 채집한 시료에서 세포가 쇄기꼴이 아닌 심장

형이고 군체와 세포 크기가 기준종인 G. aponica보다 약 

2배 정도 큰 특성 때문에 Gomphosphaeria aponica var. 

cordiformis로 신종을 발표하였다. 이후 Hansgirg (1886)가 

독립종으로 G. cordiformis를 발표하였으나 그의 문헌에서 

본 종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Huber-Pestalozzi (1938)는 변

종으로 간략하게 기재하였다. 이후 Skuja (1956), Prescott 

(1962) 등도 호수에서 시료를 채집하여 Wolle (1882)와 같

은 변종으로 동정, 분류하였다. 그러나 Komárek and Hindák 

(1988)는 Huber-Pestalozzi (1938)의 변종을 인용하여 독립

종으로서 발표하였으며, 이후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는 Smith (1920), Geitler (1925, 1932), Skuja (1964) 

등을 인용하여 unrevised species로서 G. cordiformis

를 목록에서 제시하였다. Joosten (2006)은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의 unrevised species를 분명히 분류학

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Guiry 

and Guiry (2023)는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를 

인용하여 두 분류군을 이명 처리하고 G. cordiformis로 분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와 Guiry and Guiry (2023)의 분류체계를 인용하여 국내 미

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Gomphosphaeria natans Komárek and Hindák, 1988 

(Fig. 2K, L)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218, fig. 287.

군체는 단독성이고, 자유 부유성이며 불규칙한 구형이거나 

약간 긴 타원형으로서 직경이 30 μm 정도이다. 군체 주변에 

무색의 좁은 점액성 막이 층상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투명하

고 넓은 점액성 줄기는 불규칙한 차상분지를 하고 넓은 줄기

의 끝부분에 넓은 난형의 세포들이 방사상 및 밀집배열되어 

군체를 이루고 있다. 세포는 넓은 난형이며, 회남색을 띠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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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립들이 분포하고 있다. 세포 폭은 4~5 μm, 길이는 5~7 μm

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유럽의 네덜란드, 러시아, 오스트

리아, 터키, 폴란드, 프랑스, 북미의 캐나다, 미국, 남미의 아

르헨티나, 아시아의 인도,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빈영양

에서 부영양의 호수나 북극의 육상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Komárek and Hindák, 1988; Komárek and 

Komárková-Legnerová, 1992;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ongswat et al., 2004; Joosten, 2006; Ozturk and 

Kurt, 2021; Singh et al., 2022). 본 연구에서 본 종은 수온 

26.0℃, pH 9.4, EC 3,030 μS cm-1, 그리고 염도가 1.6 psu인 

청라호수에서 처음 조사되었다.

조사지점: 인천 청라호수.

표본: DAEJINCR-20170601.

Note: Gomphosphaeria natans는 긴 타원형으로서 본 속

의 기준종인 Gomphospaeria aponica (난형 또는 심장형의 

세포)와 약간의 다른 면이 있고 군체와 세포의 크기도 기준

종보다 다소 작은 특성에 따라 Komárek and Hindák (1988)

에 의해 신종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본 종을 동정, 분류하여 국내 미기록종으로 보고

하고자 한다.

Order Synechococales

Family Merismopediaceae

Genus Aphanocapsa Nägeli, 1849

Aphanocapsa marina Hansgirg in Foslie, 1890 (Fig. 3A)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148, fig. 170.

군체는 작고 무정형이며, 점액성 물질에 싸여 있다. 세포는 

구형이고, 수분이 있을 때 옅은 청록색을 띠고 건조하면 짙은 

녹색을 띤다. 세포는 얇은 점액성 물질에 1개 또는 2개의 세

포가 층상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의 크기는 0.4~0.5 μm이

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해양이나 기수지역의 지역의 조간대 

등에서 웅덩이나 젖은 바위에 Lyngbya나 다른 미세조류들

과 혼생한다 (Fosile, 1890). 본 종은 유럽의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 터키, 북미의 미국,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Batters, 1902; Chapman, 1956 (Anacystis marina); 

Humm, 1979; Taskin et al., 2008 (Microcystis marina); 

Whitton et al., 2014; Gkelis et al., 2016). 본 종은 제주도

의 정방폭포의 기수역 돌 기질과 천지연폭포의 주변에서 바

닷물이 분사되는 바위 기질에서 채집되었으며, 환경은 수온 

23.5℃, pH 7.7, EC 5,980 μS cm-1이다. 

조사지점: 제주도 정방폭포 하류지역의 조간대 바닷물 분

사된 바위, 천지연폭포의 하류 기수역의 돌과 바위.

표본: DAEJINCJF-20170706, DAEJINJBF-20170706.

Note: Hansgirg가 Sydvaranger의 Pasvig 지역에서 조간

대 암반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서 다른 조류와 Lyngbya와 함

께 채집하고, 동정하여 노르웨이의 해양조류 (Fosile, 1890, p. 

169)에 본 종을 신종으로 발표하였으며, Aphonocapsa속 내

에서 독립종으로서 국제명명규약 (ICN: Botanical Code)에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Drout and Daily 

(1948)는 Anacystis의 기준 표본을 검토하고 세포분열이 3면

에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점액성 물질 내에 세포들이 규칙

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종을 coccoid Cyanophyceae

에 포함하도록 속의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을 

기준으로 그는 Aphanocapsa marina를 기본명 (basionym)

으로 하고 Anacystis marina로 신종을 발표하였으며 국제

명명규약에서 분류학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Humm (1979)은 버지니아 해양과학 연구소 부두에 있는 나

무에서 채집하여 A. marina를 보고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

로 Komárek (1957)는 Anacystis의 동형기준표본 (isotype)

을 조사 검토한 후 분열 전에 세포가 난형 또는 원통형이고 

각각이 장축에 수직인 평면에서 분열하는 속에 대해 사용하

는 이름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Aphanothece속으로 명명할 것

을 주장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이 각자 주장하는 바에 따

라 각각 다른 속명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럽, 북미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서 여러 연구자들이 Anacystis marina를 계속 사용해 왔다 

(Chapman, 1956; Humm, 1979; Ballesteros and Romero, 

1982; Furnari et al., 2003; Guiry and Guiry, 2023).

Komárek and Anagnostidis (1986)는 Anacystis를 Micro- 

cystaceae의 아과 (subfamily)로 이동시켜 기재를 하였다. 이

후 Silva (1996)는 이들의 분류를 기반으로 인도양에서 저서

성 조류를 채집하여 Microcystis marina로 수정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Komárek and Anagnostidis (1998)는 1986년

에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Aphanocapsa marina로 수

정하여 Merismopediacea과의 아과로 이동시켜 기재를 하였

다. Komárek et al. (2014)은 분자서열자료를 기반으로 계통

발생학적 분석을 통해 남조류의 분류체계를 광범위하게 수

정하였다. Coccoid 남조류의 세포분열의 특성, thylakoid의 

형태적, 분포 특성에 따라 Chroococcales는 Chroococcales, 

Gloeobacterales, Synechococcales, Pleuricapsales, 

Chroococcidiopsidales로 분리되었다. Aphanocapsa는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Synechoccoccales, Merismopediceae

과로 이동시켜 분류하였고, Guiry and Guiry (2023)도 현재 

이 분류체계를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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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을 이들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였다.

Genus Eucapsis Clements et Schantz, 1909

Eucapsis alpina Clements et Schantz, 1909 (Fig. 2M, N)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267, fig. 352.

군체는 규칙적인 입방체이며, 보통 8~16~32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주변을 무색의 점액성 물질이 둘러싸고 

있다. 때로는 4~8개의 세포로 구성된 작은 군체도 있다. 세

포는 구형이거나 타원형이며 연녹색, 남색 또는 올리브-녹색

을 띠고 있다. 세포의 크기는 3~6 × 4~7 μm이다.

분포와 생태: Clements and Schantz (1909)는 본 속 및 종

의 서식처는 고산지대의 담수 호수에 한정된다고 보고하였 

으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협온성이고, 온대지역, 아한대지 

역 등에 분포하는 깨끗한 호수, 황야 등의 산성수체, 습지,  

토탄 습지 등에 분포하는 metaphyton으로 보고하였다 (Pre- 

scott, 1962; Alvarez-Cobelas and Gallardo, 1988; Patova et 

al., 2015). 그러나 다른 여러 학자들은 본 종이 아프리카부터 

유럽의 고산지대까지 서식하는 boreo-alpine 종으로 보고하

였다 (Bourrelly, 1961; Hirose and Yamagishi, 1977;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John et al., 2002; Guiry and Guiry, 

2023). 본 연구에서 본 종은 제주도 동백동산의 먼물깍 (수온 

22.4℃, pH 6.5, EC 81 μS cm-1)에서 많은 수생식물과 혼생

하는 metaphyton이며, 국내 미기록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점: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깍 습지.

표본: DAEJINMMG-20170706.

Note: 본 속은 Clements and Schantz (1909)에 의해 미국 

콜로라도 로키산맥의 프론트 레인지 남부의 가장 높은 정상

인 Pikes Peak의 남쪽에 있는 고산호수에서 채집되었으며, 

이전에 보고된 형태와는 다른 특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그

들은 1903년, 1905년 8월과 9월에 시료를 채집하여 동일한 

형태의 시료를 채집하여 신속으로 보고하였다. 이 속은 부유

성이고, 입체적이며, 성숙하는 동안 8~512개의 세포로 구성

된 군체이지만 보통 32~128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분

열은 3면에서 계속 진행되며 나중에 작은 군체로 분리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본 속의 특성을 기준으로 기본종

인 Eucapsis alpina를 신종으로 보고하였다. 당시 본 종의 서

식처는 고산지대의 호수 등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에 많

Fig. 3. A. Aphanocapsa marina, B. Merismopedia danubiana, C. Chamaesiphon minimus, D, E. Woronichinia elorantae. Scale bars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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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서식지에서 채집 조사하여 발표

하였다 (Bourrelly, 1961; Hirose and Yamagishi, 1977). 이

후 West (1912)는 Achill Island, Slievemore의 작은 호수에

서 채집된 시료에서 E. alpina와 비슷한 형태적 특징을 가

진 종이 영국에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Merismopedium 

cubicum으로 신종을 발표하였다. 이후에 본종은 E. alpina로 

이명 처리되어 분류되고 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Guiry and Guiry, 2023).

본 속과 종은 신종 발표 시기부터 Chroococcales, Chro- 

ococcaceae로 분류되었다 (Geitler, 1925; Huber-Pestalozzi, 

1938; Prescott, 1962; Hirose and Yamagishi, 1977). Komá- 

rek and Anagnostodis (1986)는 coccoid 남조류의 세포분열 

유형을 기반으로 Chroococcales 내에 7과로 분리하고 본 속

을 Microcystaceae 내로 이동 분류하였으며, 이후에 본 과 내

의 속으로 분류하였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alińska and Krumbein, 1998; Joosten, 2006). 그러나 Komá- 

rek et al. (2014)은 전자의 Aphanocapsa속과 같이 Chro- 

ococcales로부터 Synechococales로 분리하고 Microcysta- 

ceae에서 Merismopediaceae로 분리한 다음 Eucaposis속을 

이동 분류하였으며, 현재 Guiry and Guiry (2023)도 본 체계

에 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본 분류체계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Genus Merismopedia Meyen, 1839

Merismopedia danubiana Hortobágyi, 1974 (Fig. 3B)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174, fig. 216.

세포들이 매우 드문드문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포하

는 군체를 이루고 있다. 어린 군체의 세포들은 점액성 막으

로 둘러싸여 있으며, 노화된 군체 내의 세포는 점액성 막에 

각각 둘러싸여 있다. 군체는 2~32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세포들은 항상 평판상으로 분포하는 것은 아니다. 세

포는 구형이고 분열 전에 약간 긴 타원형이며 공기주머니 

(aerotopes; gas vesicle)는 없고 남색을 띤다. 세포 직경은 

1.5~2.5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저수지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이후 호주 Queensland의 Cook 지역 조사에서 보고되

었다 (Bostock and Holland, 2010). 본 종은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깍에서 수온 22.4℃, pH 6.5, EC 81 μS cm-1인 환경조건

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한국 미기록

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지점: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깍 습지.

표본: DAEJINMMG-20170706.

Note: 본 종은 Hortobágyi (1974)에 의해 헝가리 다뉴브강 

에서 채집되어 신종으로 보고되었으나 인용할 수 있는 문헌 

은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와 Guiry and Guiry  

(2023)밖에 없다. 본 속은 Geitler (1925)에 의해 Chroococ- 

cales, Chroococcaceae에 속하였으나 이후 Komárek and  

Anagnostodis (1986)에 의해 Microcystitaceae로 분류되었 

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는 다시 Merismo- 

pediaceae로 수정 분류하였다. 그러나 Komárek et al. (2014) 

은 Chroococcales에서 Synechococales로 수정하였고, 본 목  

내에 Merismopediaceae를 이동 분류하였으며, Merismope- 

dia속을 본 과 내에 이동하였다. Guiry and Guiry (2023)는 

이들의 분류체계를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 본 분류체계를 인용하였다.

Family Coelosphaeriaceae

Genus Coelosphaerium Nägeli, 1849

Coelosphaerium aerugineum Lemmermann, 1898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195, fig. 249.

군체는 자유 부유성이고, 구형이거나 약간의 불규칙한 형

태이며, 세포들이 매우 밀집하고 있다. 세포들은 밀집되어 있

지만 각 세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세포는 구형이고 

무색의 점액성 막에 둘러싸여 있다. 세포는 구형이고 직경은 

2.5~3 μm이다. 세포는 밝은 남색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간

의 분홍색을 띠기도 한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북반구 온대지역의 중영양에서 

중-부영양의 호소 등에서 부유성으로 서식하며, 대발생하

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그러나 이후에 유럽의 불가리아, 체코, 

독일, 북미의 아칸사스, 중미의 쿠바, 아시아의 중국 등에서 

출현하고 있다 (Guiry and Guiry, 2023). 국내에서 2017년 한

국 미기록종으로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나 Yim et al. (2018)이 

기수역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중복보고가 되는 문

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현한 본 종은 제주도 동백동

산 먼물깍에서 수온 22.4℃, pH 6.5, EC 81 μS cm-1의 환경

조건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지점: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깍 습지.

표본: DAEJINMMG-20170706.

Note: Coelosphaerium속은 Geiler (1925)에 의해 Chro- 

ococcales, Chroococcaceae 내의 속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후 Komárek and Anagnostodis (1986)는 본 속을 Micro- 

cystitaceae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Komárek and Ana- 

gnostodis (1998)와 Joosten (2006)은 다시 Merismopedia- 

ceae과로 이동 분류하였다. Komárek et al. (2014)은 Ch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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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occales에서 Synechococales로 수정하였고, 본 목 내에 

Coelosphaeriaceae로 이동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

들의 분류체계를 인용하여 본 과 내의 속으로 분류하였다. 본 

속은 Woronichinia와 Snowella속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

고 있지만 세포분열에서 2면 연속 세대 분열, 수직 분열 및 세

포들의 층상 배열 유무, 군체 내부의 점액성 줄기 유무 등이 

각각 다르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 동정을 해야만 오동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종은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

깍 습지에서 채집 조사하여 2017년도에 국립생물자원관에 보

고하였으나 Yim et al. (2018) 등이 발표함에 따라 중복 기재되

기 때문에 종명, 채집지 및 환경요인만을 보고하고자 한다. 본 

속은 Yim et al. (2018)이 발표한 본 종의 사진은 앞서 제시한 

군체 내부에 옅은 점액성 줄기가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그 끝

에 세포들이 배열하는 특성 등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

라 군체 및 세포의 형태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Woronichinia elorantae Komárek et  

Komárkova-Legnerová, 1992 (Fig. 3D, E)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214, fig. 278.

조체는 단독성이며, 구형이거나 타원형이고, 보통 작은 군

체가 함께 밀집하는 경우도 있다. 군체는 많은 세포들이 방

사상으로 밀집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자리에 층상배열을 하

고 있다. 군체의 크기는 15~20 μm이다. 세포는 난형이거나 

긴 타원형이며,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있는 무색의 점액성 줄

기 끝에 붙어있다. 세포질은 균질하며, 남색이다. 세포 크기

는 2.5~3 × 1.5~2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작은 수체나 호수의 연안에서 여

러 식물들과 혼생 (metapyton)하거나 부유성으로 북반구 온

대지역을 포함한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발틱해

의 연안지역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Joosten, 

2006; Suikkanen et al., 2007; Olenina et al., 2006)이나 미국 

Chesapeak만과 하구 (Marshall et al., 2005)에서 출현한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종은 툰드라 기후인 유럽 

극지의 사막지대 (Davydov, 2018), 스칸디나비아 (Karlson et 

al., 2018) 등에서 조사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Guiry and Guiry, 2023). 본 연구에서 본 종

이 출현한 조사지점은 인천 온수천 덕진교 부근으로서 수온 

29.4℃, EC 946 μS cm-1, 염분 0.5 psu인 기수역 환경이었다.

조사지점: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천.

표본: DAEJINOSS-20170531.

Note: 본 속은 전자의 Coelosphaerium속과 같은 목 

(Order)과 과 (Family)와 같이 수정과정을 통해 현재의 분

류체계로 분류되고 있다 (Komárek et al., 2014; Guiry and 

Guiry, 2023). Komárek and Komárkova-Legnerová (1992)

는 핀란드 중부지역의 빈영양에서 중영양 호수에서 시료를 

채집하여 본 종을 신종으로 보고하였다. 본 종은 세포가 난형

이며 중심부에서 방사상으로 배열되고 있는 무색의 점액성 

줄기는 염색을 하지 않을 경우 특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이후 Joosten (2006)도 같은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본 종의 군체 사진에서 뚜렷하지 않았지만 점액성 줄기가 중

심 부분에서 방사상으로 차상 분지가 외부로 나와있고 난형

의 세포가 줄기의 끝부분에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 특성을 기준으로 본 종을 한국 미기록종으로 보고하

고자 한다.

Family Chamaesiphonaceae

Genus Chamaesiphon Braun et Grunow  

in Rabenhorst, 1865, emend. Geitler, 1925

Chamaesiphon minimus Schmidle, 1902 (Fig. 3C)

: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p. 377, fig. 488.

세포는 단독성이고, 나란히 밀집되어 있으며, 식물 기질 위

에 착생한다. 세포는 난형이거나 타원형 또는 짧은 원주상이

며, 끝부분은 둥글고 남색이거나 옅은 회남색이다. 세포는 분

열과정 동안 단단하고 무색인 껍질 (speudovagina)이 개방되

고 끝부분에 외생포자 (exospre)가 있다. 세포는 짧은 기저 부

착기로 착생한다. 세포는 3.5~4 × 1.5~1.8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Schmidle (1902)에 의해 아프리카  

Majara 호수에서 채집되었으며, 담수의 정수나 유수에서 침

수식물 또는 녹조류에 착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 여러 연구자들은 본 종이 유럽

의 스칸디나비아, 슬로바키아, 북미의 캐나다, 아시아의 중

국과 네팔 등에서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oulin et 

al., 1995; Komárek and Watanabe, 1998; Guiry and Guiry, 

2023). 본 종은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센터 연못 (수온 25.9℃, 

pH 7.2, EC 90 μS cm-1)에서 Oedogonium sp.에 착생하고 

있었으며, 국내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조사지점: 제주도 동백동산 습지센터 연못.

표본: DAEJINDB-20170531.

Note: Schmidle (1902)이 아프리카의 Majara 호수에서 조 

류를 조사하여 신종을 발표하였고, 본 신종을 Schizophy- 

ceae, Chamaesiphonaceae로 분류하였다. Geitler (1925)는  

coccoid 남조류의 Pleurocapsales에서 내생포자와 외생포자 

를 생성하는 Dermocarpales로 분리시키고 Chamaesiphona- 

ceae 내에 본 속을 분류하였다. 본 목은 Huber-Pestalozzi 

(1938)에 의해 Chamaesiphonales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여

러 학자들이 본 분류체계를 사용해 왔다 (Desikachary, 1958; 

Prescott, 1962; Hirose and Yamagishi, 1977; Necch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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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1986). 그러나 본 목은 국제 명명규약상 분류학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1980년 이후 본 목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1998)는 본 속을 Chroococcales, 

Chamaesiphonaceae로 분류하였으나, Komárek et al. (2014)

은 Chroococcales에서 Synechococales로 수정하였고, 

Chamaesiphonaceae를 본 목 내로 포함시켜 체계를 정리하

였으며, 현재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Guiry 

and Guiry, 2023). Algaebase에서 Chamaesiphon A. Braun, 

1864, nom. cons.는 A. Braun in Rabenhorst (1865)이며, 여기

에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Rabenhorst (1864)는 돌말류에 관

한 내용으로 오류가 있다. 본 속에 대한 문헌은 Rabenhorst 

(1865)로 수정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출현한 본 종을 이

들의 분류체계에 준하여 분류하였다.

Order Oscillatoriales

Family Oscillatoriaceae

Genus Lyngbya Agardh ex Gomont, 1892 

Lyngbya aestuarii var. gaditana González Guerrero, 1947 

(Fig. 4A) 

: González Guerrero, 1947. p. 445, fig. 34; Komárek and 

Anagnostodis, 2008. p. 632, fig. 971. 

조체는 저서성 또는 기질에 부착하며, 단독성이거나 다

른 조류와 불규칙하게 엉켜 있다. 사상체는 직선상이거나 약

간 굽어 있다. 사상체 주변에는 무색이고 두꺼운 층상의 껍

질 (sheath)이 둘러싸고 있다. 세포는 폭보다 길이가 짧은 원

주상이고, 세포 사이에 약간 협입되어 있으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지 않고 말단 세포는 약간 볼록하다. 사상체의 폭은 

10 μm, 세포 길이는 0.8~1 × 5~6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변종은 스페인 San Pedro강 근처의 염분 

토양에서 채집되어 신종으로 보고되었다 (González Guerrero, 

1947; Guiry and Guiry, 2023). 이후에 Izquierdo and Pando 

(2017)는 González Guerrero가 채집한 시료를 재검토하

고 스페인에서 출현한 조류의 종목록을 발표하였다. 본 연

구자는 제주도 오조리 족지몰에서 수온 18.4℃, pH 8.1, EC 

5,640 μS cm-1, 염분도 1.2 psu인 돌 기질을 긁어 본 종을 채

집하였고, 한국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지점: 제주도 오조리 족지몰. 

표본: DAEJINJJM-20170520.

Note: González Guerrero (1947)는 염분이 있는 토양에

서 시료를 채집하여 신변종을 발표하였으나 종에 대한 설명

은 거의 없었으며, 단지 그림만이 제시되었다 (Komárek and 

Anagnostodis, 2008). 본 변종은 본 조사에서 촬영한 사진과 

생태를 고려하여 동정, 분류하였다.

Family Microcoleaceae

Genus Pseudophormidium Anagnostidis et  

Komárek, 1988

Pseudophormidium tenue (Thuret ex Gomont) 

Anagnostidis et Komárek, 1988 (Fig. 4B, C) 

: Komárek and Anagnostodis, 2008. p. 384, fig. 971.

조체는 밝은 녹색이거나 진한 녹색이며, 사상체들이 밀집

하여 엉켜 있다. 사상체는 길고 만곡되어 있으며, 많은 위분

지를 형성하고 있다. 가지는 쌍을 이루고 있다. 껍질 (sheath)

은 초기에 얇고 무색이지만, 노화된 껍질은 두껍고 밝은 갈

색을 띤다. 사상체의 세포는 진한 녹색이며 세포 사이에 약

간 협입되어 있고 과립은 없다. 사상체의 말단으로 갈수록 세

포의 크기는 점차 작아지며, 말단 세포는 뾰족하다. 사상체의 

폭은 55~10 μm이고 이것보다 약간 넓은 것도 있다. 세포의 

크기는 25~6 × 55~10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프랑스 Antibes, Gaul 남부의 강

둑에서 채집되었고 신종 Plectonema tenue로 발표되었으

며 (Gomont, 1892 p. 101, fig. 5), 이후에 미국의 Laurentian 

Great Lakes에서 tychoplankton으로 보고되었다 (Prescott, 

1962). 여러 연구자들은 본 종이 남미의 아르헨티나, 중동의 

이라크 및 아시아의 중국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Guiry and Guiry, 2023). Anagnostidis and Komárek (1988)은  

기본종인 Plectonema tenue로부터 신조합 (comb. nova)하여 

Pseudophormidium tenue로 종명을 변경하여 발표하였다. 이

후 본 종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유럽의 체코, 독일,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Guiry and 

Guiry, 2023). 본 조사에서 본 종은 제주도 서귀포의 오조리 철

새도래지에서 주변 바위와 수중의 돌 등을 긁어 채집하였다.

조사지점: 제주도 서귀포 오조리 철새도래지 토양.

표본: DAEJINOJR-20170520.

Note: 본 종의 기본종인 Plectonema tenue는 다세포성 사

상체인 Oscillariées, Lyngbyoideae아족 (subtribe) 내의 속 

으로 분류되었다 (Gomont, 1892). 이후 Geitler (1925)는 단 

단한 껍질 (sheath)로 둘러싸여 있고 무분지성 사상체인 

Lyngbya에서 위분지성인 Plectonema를 분리시켜 Nosto- 

cales, Scytonemtaceae 내에 이동 분류하였고, Desikachary 

(1958)는 본 분류체계에 준해 분류하였다. Pascher (1931)

는 조류 분류군에 대한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Smith (1950)

가 인용한 Hormognales, Nostocaceae속에 본 속을 위치시

켰다 (Prescott, 1962). 남조류의 분류체계가 각 연구자 및 시

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고 현대까지 각 연구자에 따라 다른 

분류체계를 인용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러웠다. Anagnostidis 

and Komárek (1988)은 남조류의 분류체계의 현대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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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Lyngbya aestuarii var. gaditana, B, C. Pseudophormidium tenue, D, E. Trichodesmium sp. Scale bars 10 μ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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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다시 한번 분류체계를 정리하였다. 본 속이 속하

는 Oscillatoriales 내에서 사상체의 유형, 사상체의 제한 생

장 여부, 세포분열 유형, 세포의 분열 능력 여부, 골무형 피

각 (calyptra) 생성 여부, 가스주머니 유무, 사상체의 운동 여

부, 점액성 껍질 유무, 사상체의 극성 유무, 위분지 유무 등

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6과로 나누었고,  그 중에 1개의 

신과 Phormidiaceae를 분류하여 발표하였다. 그들은 사상

체 특징, 말단부위의 세포 형태, 위분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Plectonema로부터 분리시키고 기본종 (basionyme)인 Plecto- 

nema tenue로부터 신조합한 Pseudophormidium tenue로 종

명을 변경하고 Phormidiaceae 내로 이동시켜 보고하였으며 

Komárek and Anagnostodis (2008)는 본 체계에 준해 분류

하였다. 그러나 Komárek et al. (2014)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남조류의 분류체계를 고전적 형태, 생태적 특징뿐만 아니라 

분자 계통분석 등 다면적 접근을 통해 분류체계를 수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 Oscillatoriales 내의 과 중에 Phormidiaceae 

등 3과를 삭제하고 새로운 3과를 발표하였으며, 본 속을 

Microcoleaceae 내에 이동시켰고 현재 본 체계를 인용하고 

있다 (Guiry and Guiry, 2023).

 

Genus Trichodesmium Ehrenberg ex Gomont, 1892

Trichodesmium sp. (Fig. 4D, E) 

: Komárek, 2008. p. 364.

조체는 사상체로서 자유 부유성이고 단독성보다는 보통 

평행하게 배열하거나 약간의 방사상으로 배열하고 점액성 

물질로 결합되어 작은 다발이나 응집된 집단 (군체)을 이룬

다. 사상체는 점액성 껍질 (sheath)이 없으며, 보통 직선상이

지만 만곡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활주운동을 한다. 사상체

를 이루는 세포는 폭보다 길이가 약간 더 길거나 같은 원주

상이고, 사상체 끝부분은 좁아지지 않으며 볼록하고 선단세

포의 calyptra (골무형 피각)는 없다. 세포에 미세한 과립이 

분포하고 가스주머니가 있다. 세포는 연녹색이거나 황녹색, 

황갈색을 띤다. 세포는 3~5 × 3~6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속은 담수, 기수, 해양에서 자유 부유성이

고, 유럽, 인도양, 남, 서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동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출현하며, T. erythraeum은 해양에서 대발생

하여 군체나 다발 상태로 적조 (바다 먼지, seadust) 현상을 일

으킨다 (Guiry and Guiry, 2023). 본 조사 (2015년)에 출현한 

종은 한강의 서강대교 좌측 하안에서 대발생하여 적조가 아

닌 녹황색을 나타내었다. 본 미동정종은 미기록종보다는 미

기록속으로 보고하고자 하며, 종 동정이 완료된다면 차후에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지점: 서울 한강 서강대교 좌안.

표본: DAEJINHG-20150709.

Note: 본 속은 사상체로써 세포들이 일렬로 배열하고 세포

는 길이와 폭이 같으며 (isodiamter), 말단으로 가면서 가늘어

지지 않는다. 사상체를 둘러싸는 껍질 (sheath)이 없으며 보통 

사상체들이 평행하게 배열하거나 약간의 방사상으로 배열하

면서 작은 다발이나 집단 (군체)를 형성함으로써 Oscillatoria

와 Phormidium과 구분한다 (Gomont, 1892). 또한 세포

의 형태적 특성은 Tychonema속의 종들과 혼돈할 수 있지

만 본 속은 단독성이지만 사상체들이 불규칙하게 엉켜 소형

의 mats (매트)를 생성하는 특성들이 Trichodemium과 차이

를 나타낸다. 또한 사상체 조체들이 모여 집단을 형성하는 

Aphaenozomenon들과 혼돈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

들은 사상체를 형성하는 영양세포의 형태, 사상체 말단의 세

포 형태, 이형세포의 생성 등을 신중하게 관찰하여 동정, 분

류하여야 할 것이다.

 

Order Nostocales

Family Rivulariaceae

Genus Calothrix Agardh ex Bornet and Flahault, 1886a

Calothrix fusca f. durabilis Starmach, 1958 (Fig. 5A, B) 

: Komárek, 2013. p. 228, fig. 227.

조체는 사상체이며, 직선상이거나 만곡되어 있으며, 단독 

이거나 그룹으로 밀집되어 있다. 때로는 측면으로 위분지상

으로 보인다. 껍질 (sheath)은 얇거나 두꺼워져 있으며, 황갈 

색을 띠고, 끝부분은 넓은 깔때기 모양이다. 이형세포는 반구 

형이며, 둥근 원추형이다. 세포들은 길이는 짧고 폭은 넓으 

며, 세포 간에 약간 협입되어 있다. 세포의 크기는 4~7 ×  
5~16 μm이며, 이형세포는 4~7 × 5~10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폴란드 Tatra산, Carpathian에서 보

고되었으며 (Starmach, 1958; Komárek, 2013), 이후 시베리

아 남부와 몽골 북부 고원지대 육상조류, 세르비아 동굴 조사

에서 습한 석회암에 착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Popovic, 

2018; Egorova et al., 2020). 본 조사에서는 제주도 천지연 

및 정방폭포 하류의 젖어 있는 돌과 바위에서 채집하였으며, 

물 환경은 수온 23.5℃, pH 7.7, EC 5,980 μS cm-1이었다. 

조사지점: 제주도 천지연폭포 하류 젖은 바위, 정방폭포 

하류 돌.

표본: DAEJINCJF-20170706, DAEJINJBF-20170706.

Note: 본 종은 Starmach (1958)에 의해 폴란드에서 신종이 

발표되었고, 이후 세르비아, 인도, 슬로바키아 등에서 매우 제

한적으로 보고되었지만 형태 및 생태 특징에 대한 내용은 거

의 없는 상태이다 (Uther, 2007; Popovic, 2018; Sarma et al., 

2022). 단지 Komárek et al. (2014)이 본 종에 대한 Star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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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의 종 특성과 그림을 제공하였고 본 조사에서도 이것

을 기초로 종 동정 및 분류를 하였다. 

Calothrix littoralis Anand, 1937 (Fig. 5C, D, E) 

: Komárek, 2013. p. 275, fig. 313a.

Fig. 5. A, B. Calothrix fusca f. durabilis, C~E. Calothrix littoralis, F, G. Calothrix parva. Scale bars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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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는 단독성이고 사상체이며 직립하거나 굴곡되어 있다. 

사상체는 다른 조체와 섞여 있고, 갈색에서 진녹색이다. 사상

체의 길이는 90~120 μm 정도이며, 위분지는 하지 않는다. 사

상체의 껍질은 두껍지만 일부는 얇으며, 층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조체의 기저부분이 약간 넓으며, 약 7~10 μm 정도

이다. 세포는 짙은 남색이며 폭보다 길이가 약간 짧다. 세포

의 크기는 기저에서 다소 크고 끝으로 갈수록 약간씩 작아지

지만 털과 같이 가늘어지지 않는다. 사상체의 기부가 타원형

이거나 난형의 이질세포가 있다. 세포의 크기는 2~4 × 5~10 

μm이며, 이질세포의 크기는 4~5 × 5~8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영국 Chalk-cliff에서 여름철 해안 

수위가 높을 때 채집되었고 (Anand, 1937; Komárek, 2013), 

시베리아 남부와 몽골 북부 고원지대 육상조류에서 발표되

었지만 (Egorova et al., 2020) 세계적으로 발표된 문헌은 거

의 없다. 본 조사에서 본 종은 제주시 서귀포 오조리 철새대

리지의 수온 28.1℃, pH 8.2, EC 3,800 μS cm-1에서 채집되

었으며, 국내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조사지점: 제주도 서귀포시 오조리 철새도래지.

표본: DAJINOJR-20170520.

Note: Calothrix속은 종을 분류할 때 조체의 형태, 이질세

포의 위치, 털 모양의 좁은 말단의 유무, 조체의 기부에 포자

나 부동포자 (spore/akinete) 생성 여부, 껍질 (sheath)의 층상 

생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본 종은 조체의 말단부분이 

좁아지고 뾰족하지만 가는 털 (hair)이 없고 세포를 싸고 있는 

껍질이 층상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Calothrix parva Ercegović, 1925 (Fig. 5F, G) 

: Komárek, 2013. p. 239, fig. 226.

조체는 사상체이며, 직선상이거나 만곡되어 있으며, 단독

이거나 다른 조류와 함께 혼생하고 있다. 껍질은 두껍고 단

단하며, 황녹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기저부분이 넓은 깔때기 

모양이다. 조체의 끝부분은 가는 털이 있다. 이질세포는 구형

이거나 반구형이다. 세포의 길이는 짧고 폭은 넓으며, 세포 

간에 협입되어 있지 않다. 세포의 크기는 4~7 × 9~16 μm이

며, 이질세포는 4~7 × 6~9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크로아티아 Plješevica의 석회암과  

백운석의 돌부착 조류로 다른 조류들과 혼생하였으며 (Erce- 

gović, 1925), 이후 바렌츠해의 Kola만 연안지역 (Mirosh- 

nicheko and Moskvina, 2016), 흑해 크림반도 해안 (Sapozh- 

nikov et al., 2020), 타지키스탄의 고산지대 (Barinova and 

Niyatbekov, 2018) 등 담수와 기수의 일부 지역에서 기록되

었지만 생태적으로 상이한 점이 있다. 본 종은 제주도 천지연

과 정방폭포 하류 조간대 바위에 다른 조류들과 혼생하고 있

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조사지점: 제주도 정방폭포 하류 조간대 바위, 천지연폭포 

하류 조간대 바위와 돌.

표본: DAEJINCJF-20170706, DAEJINJBF-20170706.

Note: 본 종은 Ercegović (1925)에 의해 신종으로 발표되

었으나 Poljansk (in Elenkin, 1949)는 조체의 길이가 기본종

보다 더 짧고, 단독 또는 그룹을 이루고 있거나 다른 조류들

과 혼생하고 있다. 사상체는 무분지이며 기부가 약간 더 넓

다. 세포는 약간 협입되어 있으며 좁고 긴 세포들로 이루어진 

짧은 털이 있다. 세포를 둘러싸는 껍질은 얇은 층상을 이루고 

갈색이며 위쪽 말단부분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Calothrix fusca의 품종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Komárek (2013)은 C. fusca f. parva를 형태적 및 생태적 특

성, 분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C. parva의 이명으로 처리

하고 독립종으로 분류하였다 (Guiry and Guiry, 2023).

Family Tolypothrichaceae

Genus Tolypothrix Kützing ex Bornet and  

Flahault, 1886‘1887’b 

Tolypothrix tenuis Kützing ex Bornet and  

Flahault, 1886‘1887’b (Fig. 6A, B) 

: Komárek, 2013. p. 436, fig. 534.

조체는 군체를 형성하며 작은 다발이나 집단을 형성하며 

구형이거나 약간의 불규칙한 형태이다. 군체는 올리브-그린, 

남색 또는 갈색이며 초기에 기질에 착생하지만 나중에 자유 

부유성이 된다. 사상체는 길이가 최대 2 mm까지 길어지며, 

직선상이거나 약간 꼬여 있고 폭은 4~10 μm이다. 사상체는 

위분지성이며, 분지는 모 사상체에서 비스듬하게 하나 또는 

둘로 나누어진다. 껍질 (sheath)은 사상체에 밀착되어 있으며, 

얇고 무색이거나 황색 또는 황갈색이다. 사상체의 세포는 원

주상이고 격벽은 약간 협입되어 있고 직경은 폭과 같거나 약

간 더 길거나 또는 약간 짧다. 노화된 세포는 더 길고, 좁으며 

원주상이며, 폭은 4~8 μm이다. 이질세포는 단독이거나 5~7

개가 배열하며, 구형, 난형 또는 끝부분이 둥근 원주상이고, 

길이가 2~6 μm이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정수나 느린 유수, 호수의 연안지역, 

습지, 연못 등에서 수생식물과 함께 서식한다. 때로는 조체가 

기질에서 탈락하여 수표면에서 부유한다. 본 종은 북반구의 

온대지역에서 아한대지역까지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남반구

의 호주에서도 보고되었다. 본 종이 출현한 지역은 유럽의 영

국, 체코, 러시아, 아시아의 일본, 스리랑카, 북미의 미국, 남

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분포한

다 (Prescott, 1962; Hirose and Yamagishi, 1977; Yamag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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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kiyama, 1985; Day et al., 1995; Matula et al., 2007; 

Komárek, 2013; Guiry and Guiry, 2023). 본 종은 제주도 동

백동산의 먼물깍 습지에서 대형수생식물들과 혼생하고 있었

으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된다.

조사지점: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깍 습지.

표본: DAEJINMMG-20170706.

Note: 본 속에 대한 분류체계는 초기부터 현재까지 완성

되지 않아 매우 많이 수정되어 왔다. Gomont (1892)는 사

상체 남조류를 Hormogoneae라 하고 털의 유무에 따라 2아

족 (Trichophoreae, Psilonemeae)으로 분류하였으며 5과로 

Fig. 6. A, B. Tolypothrix tenuis, C, D. Dolichospermum mendotae. Scale bars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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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었으나 이후에 1과를 더해 6과로 수정하였다. Geitler  

(1925)는 사상체 남조류를 Hormogoneae로 하고 사상체의 

분지 유무에 따라 Notstocales와 Stigonematales로 하였다. 

본 목에서 heterocystes 유무에 따라 Homocystineae (Setchell 

and Gardner, 1919; Copeland, 1936), Heterocystineae (Bornet 

and Flahault, 1886‘1887’b; Gomont, 1892)로 분류하였지

만 Elenkin (1936)은 사상체를 동형세포형 (homocystous 

form) (Oscillatoriales)과 이형세포형 (heterocystous form) 

(Nostocales, Stigonematales)을 기준으로 목을 분류하였다. 

Fritsch (1942)는 heterocystous form을 Nostococales로 수정

하고 목 내에 Notocaceae, Scytonemataceae, Rivulariaceae

의 3과를 두었다. 전자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목과 과가 수정

되어 왔지만 Huber-Pestalozzi (1938), Prescott (1962)은 본  

속을 Hormogonales, Scytonemataceae로 분류하였다. 이

후 Desikachary (1958)는 조체가 사상체이고 분지형이며 

heterocystes를 가지는 것을 Nostocales, Scytonemaceae로  

분류하였고 Hirose and Yamagishi (1977)는 이 체계를 인용 

하였다. Hoffmann et al. (2005)은 진성 분지형인 Scyto- 

nemaceae로부터 위분지형인 Microchaetaceae로 분리하고 

분류체계를 수정하여 본 속을 Microchaetaceae 내에 이동시

켜 분류하였고 Komárek (2013)은 본 분류체계를 인용하여 

분류하였다. 최근 Komárek et al. (2014)은 Nostocales 내에

서 조체가 극성 생장을 하고 필수적으로 기부에 heterocystes

가 생성되고 정단에 연쇄체 (hormoginia)를 생성하는 Micro- 

chaetaceae에서 조체가 위분지성이고 사상체의 말단이 가늘

어지지 않으며, heterocystes 등의 형태적 특성과 유전적 분

석을 통해 Tolypothrichaceae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남조

류에 대한 고전적인 분류체계의 수정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

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여러 연구자들이 앞으로 형태적, 생태

적, 유전 및 계통적 연구를 기초로 분류체계 수정을 위해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Hauer et al., 2014). 그러나 

현재 Guiry and Guiry (2023)는 Komárek et al. (2014)의 분

류체계를 이용하여 본 속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본 분류체계를 인용하였다.

Family Aphanizomenonaceae

Genus Dolichospermum (Ralfs ex Bornet et Flahault, 

1886‘1887’a) Wacklin, Hoffmann et Komárek, 2009

Dolichospermum mendotae (Trelease) Wacklin et al., 2009 

(Fig. 6C, D) 

: Komárek, 2013. p. 711, fig. 875; Wacklin, Hoffmann et 

Komárek, 2009. p. 62.

조체는 자유 부유성이고, 단독성이거나 다른 조류와 불규

칙하게 엉켜 있다. 사상체는 보통 느슨하게 꼬여 있으며, 대

체로 원주상을 이루고 있다. 세포 간에는 분명하게 협입되어 

있으며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지 않는다. 세포는 긴 포도주

통 모양이고 옅은 남색을 띤다. 세포의 크기는 2.5~4 × 2~3 

μm이다. 사상체의 양 끝에 포도주통 모양의 이질 (이형) 세포

가 있으며, 크기는 3~5 × 3~4 μm이며, 부동포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분포와 생태: 본 종은 부유성이고 중영양에서 약부영양 저

수지, 호수 등에서 서식하며, 때로는 드물지만 대발생을 하

는 경우도 있다. 주로 북반구 온대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독

일, 스웨덴, 영국, 체코, 북미의 Laurentian Great Lakes, 남

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보고되었다 (Skuja, 1956; 

Prescott, 1962; Tell, 1985; John et al., 2002; Tucci et al., 

2019; Doege et al., 2022). 본 조사에서는 제주도 동백동산의 

먼물깍 습지 (수온 22.4℃, pH 6.5, EC 81 μS cm-1)에서 플랑

크톤 네트로 채집되어 국내 처음으로 보고된다.

조사지점: 제주도 동백동산 먼물깍 습지.

표본: DAEJINMMG-20170706.

Note: Gomont (1892)는 본 속을 Hormogonales, Nostococ- 

caeae로 분류하였으며 Huber-Pestalozzi (1938) 및 Prescott 

(1962) 등이 본 분류체계를 인용하였지만 최근 본 분류체계

를 인용하는 연구는 없다. 본 분류체계하에 분류하기 전에 

Bornet and Flahault (1886‘1887’a, b, c)는 이질세포, 부동포

자 (akinetes), 분지 또는 위분지 사상체의 특성을 가진 분류

군을 Nostocales, Notocacceae로 분류하였다. Geitler (1925)

는 사상체가 진정분지와 위분지 또는 분지 유무의 특징이 있

는 Hormogonales를 Nostocales와 Stigonematales로 나누

었으며, 본 속을 Nostocales 내에 분류하였다. 이후 Elenkin 

(1936), Desikachary (1958), Hirose and Yamagishi (1977), 

Komárek (1989, 2006, 2013) 등이 이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

라 분류하였다. 최근 Komárek et al. (2014)은 다면적 접근을 

통한 남조류 분류에서 본 속을 무분지성, 이질세포를 생성하

며, 동극성 또는 이극성 사상체이며 부동포자 (akinetes)를 생

성하는 Notocaceae에서 플랑크톤성이고, 동극성이며, 무분

지 및 이질세포를 생성하고 세포 내에 가스주머니가 있으며, 

hormogonia의 부동포자를 생성하는 Aphaenizomenaceae과

로 분리하여 분류하였다. 현재 남조류 중에 이질세포성 분

류는 본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Guiry and Guiry, 

2023).

본 속은 Thwaites가 신속으로 Ralfs (1850, p. 335)에 발표

하였으나 기준종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식물명명규약에 타당

하지 않은 상태였다. Bornet and Flahault (1886‘1887’a, p. 

224)는 기준종을 Anabaena flos-aquae로 하고 본 속을 새로 

조합하여 명명하였다. 이후 Wacklin et al. (2009)은 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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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명규약에 준한 유전적 수정을 통해 Anabaena-type 

(토양, 저서성, mat 형성, 공기주머니 (gas vesicle) 없음)과 

Dolichospermum-type (planktonic, cluster 형성, 단독성, 공

기주머니 (gas vesicle) 있음)으로 나누었으며, 현재 이 특징을 

기준으로 속 분류를 하고 있다 (Komárek, 2013; Guiry and 

Guiry, 2023).

Trelease (1889)는 1882년 여름 동안 Madison 호수에서 

scum을 형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종이 Anabaena flosaquae

와 A. circinalis이고, 이후 9월 26일에 bloom을 발생하는 조

체의 크기가 더 작은 종을 Anabaena mendota (p. 123, fig.  

4)라 하고 신종으로 발표하였다. Bornet은 Trelease가 보내준  

Anabaena 시료를 조사한 후 아속 (sub-genus)인 Dolicho- 

spermum속으로 제시하였지만 D. mendota로 명명되지 않았

다. 이후 Wacklin et al. (2009)은 고유파생형질, 단독성, 자유 

부유성인 사상체, 이질세포 발생 등 이성적 구조 (metameric 

structure) 특징을 고려하여 A. mendota를 기본종 (basionym)

으로 D. mendota 신조합하여 발표하였으며 현재 본 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적     요

담수와 기수성 (호수, 연못, 습지, 하천, 하구, 조간대 포

함) 남조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43지점

에서 채집되었다. 출현한 종수는 2017년도에 담수지점에

서 223종류, 기수지점에서 230종류였고, 2018년도에 274

종류로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보고

되었다. 이 중에 20종류가 한국 미기록종으로 분류되었

으며 다음과 같다. 한국 미기록은 Aphanocapsa marina, 

Calothrix fusca f. durabilis, Calothrix littoralis, Calothrix 

parva, Chamaesiphon minimus, Chroococcidiopsis cubana,  

Chroococcidiopsis fissurarum, Coelosphaerium aerugineum,  

Dolichospermum mendotae, Eucapsis alpine, Gomphos- 

phaeria cordiformis, Gomphosphaeria natans, Merismope- 

dia danubiana, Lyngbya aestuarii var. gaditana, Tolypothrix 

tenuis, Pseudocapsa maritima, Pseudocapsa sphaerica, 

Pseudophormidium tenue, Trichodesmus sp. and Woronichi- 

nia eloranta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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