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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다 수온의 상승으로 제주 연안에서는 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던 산호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식지의 확장은 산호와 더불어사는 주

변 생물 군집의 지역적 변화도 야기시킨다. 거품돌산호는 고위도에 서식하는 경산호로 

국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제주 지역에서 밀도가 급증함으로 인해 최근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아쿠아리움에서 거품돌산호를 실내 배양하던 중, 

산호체에 기생하는 나새류 개체군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번식하여 증가하였

고, 산호는 결국 폐사하였다. 따라서, 위 나새류의 동정을 위해 성체와 준성체, 난괴(Egg 

Mass), 난(Egg)을 분리하여 관찰하였고, 산란 형태, 섭식 양상을 분석하였다. 나새류는 거

품돌산호의 살아있는 폴립을 섭식하였고, 난괴는 타원형으로 그 크기는 평균 1144.4±

270.9㎛(Length), 702.4±153.2㎛(Width)에 이르렀으며, 하나의 난괴에서는 최대 120여개의 

난이 관찰되었다. 난의 평균 크기는 276.6±21.4㎛(Length), 219.4±15.4㎛(Width)으로 측정

되었다(n=10). 유전학적 동정은 COI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유전자 염기서열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위 나새류는 형태학적으로 체형, 크기, 색상, 아가미돌기의 배열, 

난괴와 난의 크기, 난의 개수 등 Phestilla minor (Rudman, 1981)와 상당 부분 유사하였다. 

유전학적 분석 결과는 Phestilla sp.1, Phestilla sp.2와 12%의 차이를 보였으며, Phestilla 

minor와는 13%의 차이가 나타났다. Phestilla속의 나새류는 이전 연구에서 Porites 

spp.(Family Poritidae), Goniopora spp.(Family Poritidae), Tubastraea spp.(Family 

Dendrophylliidae) 산호를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조 환경에서 

Phestilla sp.가 Alveopora japonica(Family Acroporidae)를 숙주로 취한 것이 처음으로 확

인되었다. Phestilla속의 나새류는 열대 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며 아직 국내 연안에서는 발

견된 바 없으나, 아쿠아리움의 해수는 자연해수를 사용하고 있어 해수 내에서 유생 상태

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숙주 교체를 하는 Phestilla속 나새류의 특성상 새로운 종 

분화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이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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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산호충류의 분포는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온대지역

과 심해에서도 분포한다 (Veron and Minchin 1992; Yamano et al. 2011). 산호충

류는 광에 대해 호일성과 음일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열대지역의 산호는 주로 

와편모조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일성산호(zooxanthellate)가 많으며, 아열대지

역에서는 음일성산호(azooxanthellate)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온대해역인 우

리나라에서는 일부 말미잘과 돌산호류를 제외하고는 내부 공생자를 갖지 않는 

음일성산호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Song et al. 2005).  

산호충류는 전 세계적으로 6,5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 보고된 

산호충류는 156종으로 해마다 새로운 신종과 미기록종이 보고되고 있다 (Song 

2014; Denis et al. 2014).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 해역에는 국내 산

호충류의 약 70%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서귀포 문섬, 숲섬, 범섬 일대의 ‘제

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는 세계적으로도 진귀한 해양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2004

년에 천연기념물 제 442호로 지정된바 있다. 최근 기후환경 변화와 서식지 훼손

에 따라 산호 서식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Song 2014; Song et al. 

2005; Yang et al. 2011; Kim et al. 2013). 

국내 산호 중 연산호류와 음일성산호는 Song (1991)과 Hwang and Song 

(2009)에 의해 널리 연구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호일성산호(zooxanthellate)에 대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해

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열대지역에서나 볼 수 있던 호일성산호(zooxanthellate)

의 분포지역이 확산되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위도에 서식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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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Song and Lee 2011; Sugihara et al. 

2014; Denis et al. 2013,2014,2015). 

거품돌산호(Alveopora japonica Eguchi, 1968)는 고위도에 서식하는 경산

호로 자웅동체의 Brooding Coral이다 (Harii et al. 2001). 반구형의 Colony는 직경

이 4cm보다 작지만, 10cm에 이르는 종도 발견된다. 폴립은 매우 길고 12개의 촉

수를 가지며, 촉수 끝은 둥글고 흰색의 점이 있다. 산호의 골격은 다공성으로 다

각형의 산호협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안의 얕고 편평한 암초지대에서 바위에 고

착하여 생활하며, 해조류와 연산호 군락에서 주로 서식한다. 제주도 연안의 수심 

5~20m에서 분포하며, 타이완, 일본 등지에서도 발견된다 (Hong et al. 2006; Dai 

and Horng 2009; Vieira et al. 2016). CITES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

기종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의 멸종위기생물목록(Red List)에는 취약종(Vulnerable, 

VU)으로 등재되어있다.  

거품돌산호는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 밀도가 급증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Denis et al. 2013,2015; Hong et al. 2015; Vieira et al. 2016; 

Noseworthy et al. 2016). Harii et al. (2001)는 거품돌산호의 번식에 관한 실험을 

통해 배우자형성의 사이클과 번식시기, 유생정착을 보고하였다. Vieira et al. 

(2016)는 제주 귀덕리, 신흥리 지역에서의 거품돌산호 분포밀도, 평균 크기, 수명, 

성장율에 대해 조사하였고, Noseworthy et al. (2016)는 제주도 금능 지역에서 거

품돌산호와 함께 사는 연체동물의 군집을 밝혀낸 바 있다. Yamano et al. (2011)

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기후 변화는 서식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많은 해양 생물

의 지역적 변화를 야기시켰다. Noseworthy et al. (2016)는 경산호의 북쪽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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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산은 기존 종과 유입 종의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호충류는 히드라류, 연체동물류, 십각류 등 다양한 무척추동물들이 외

부공생하거나 기생하며 살아간다. 유착진총산호에 공생하는 개오지붙이류는 숙주

의 표면에 착생한 조류를 섭취하고, 이러한 먹이활동은 조류에 의한 숙주의 폴립 

개폐를 원활하게 만든다. 해양류에 기생하는 담홍말미잘(Nemanthus nitidus)은 산

호의 골축에 달라붙어 골축을 녹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서귀포 연안에서는 꼬마

아가씨갯민숭이(Dermatobranchus primus)가 큰수지맨드라미의 폴립을 먹는 것이 

관찰되었다 (Song et al. 2005).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아쿠아리움(Hanwha Hotels&Resorts, 

AQUAPLANET JEJU)에서 거품돌산호를 실내 배양하던 중 산호를 섭식하는 나새

류가 관찰되었다. 실내 배양수조에 거품돌산호를 입식한지 한달 후 일부 산호의 

개화율이 하락함과 동시에 폴립의 Ball-Out현상이 진행되었다. 산호체를 덮고 있

던 폴립의 손실로 흰 골격이 노출되었고, 살아있는 폴립과 골격 사이에서 나새류

의 군집이 발견되었다. 수조 내부의 거품돌산호를 전량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나새류의 서식밀도는 산호체 폴립의 생잔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폴립

의 폐사가 많이 진행된 산호체에는 30개체 이상의 나새류 무리가 있었고, 폴립의 

폐사가 없는 개체에는 나새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나새류가 산호에 어떠한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육안으로 보이는 나새류 성체를 분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유생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산호를 뒤덮었고, 숙주인 거품돌

산호는 빈 골격만 남긴 채 결국 폐사하였다.  

나새류의 먹이는 매우 다양하여 자포동물, 해조류, 해면, 연체동물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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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먹이로 취한다. 광합성을 하는 종은 주산텔라를 얻기 위해 동물성먹이인 연

산호를 먹지만 그 외의 종은 단지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먹는다 (Koh 2006). 

Rudman (1981)에 따르면 Porites 산호의 조직을 섭취하였더라도, 먹이원으로 활

용하는 부분은 종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Cuthona poritophuges의 경우 공생조

류인 주산텔라를 특정적으로 활용하고, Phestilla lugubris의 경우 나선자포를 제

외한 모든 부분을 소화시켰으며, P. minor의 경우 나선자포만을 소화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연안에서 수집된 거품돌산호에서 관찰된 나새류

를 동정하고, 거품돌산호와 나새류 간의 숙주-포식자 관계를 확인하여 위 나새류 

개체군의 생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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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2.1. 표본 수집 

2014년 4월 성산연안(위도 33˚27′13″N, 경도 126˚56′56″E)의 수심 

10~15m 지역에서 거품돌산호가 수집되었다. 산호의 채집 지역은 성산일출봉의 

남동쪽에 위치한 앞바다로 이 구역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수심 10~15m

는 경사가 완만한 암반지대이며 수심 21m 구역까지 급격한 경사지형으로 이루어

져있다. 상부의 감태 분포지역을 제외하고 연산호와 거품돌산호가 혼재하여 분포

한다. 스쿠버다이빙을 이용하여 대상종을 탐색하였고, 발견 시 끌을 사용하여 암

반에 고착된 거품돌산호를 수집 후 지퍼백에 밀봉하여 출수하는 방식으로 채집

하였다.  

 

2.2. 사육관리 

채집된 거품돌산호는 1800X1000X400mm 규격의 직사각형 수조에 수용하

였으며, 여과조를 포함한 수량은 1Ton이다. 사육용수는 성산 연안에서 취수되어 

Sand Filter의 1차 여과를 거친 자연해수로 배양수조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반개방식(Semi-Opened Recirculating System)으로 운용하였고, 주 1회 10%의 환

수를 시행하였다. 여과조에는 ASM 사의 Protein Skimmer와 Live Rock을 사용하

여 여과하였다. 수조 내부에는 22w 수류모터를 두 개 설치하였고, 수류 컨트롤러

를 사용하여 교차 작동시켜 수조 내부의 정체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수류를 조성하였다. 수온은 22~24℃에서 사육되었으며, 5000Lux의 조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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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L/14D의 광주기를 가졌다. 수온과 pH, DO는 HACH 사의 pH meter(HQ11d), DO 

meter(HQ30d)로 매일 측정하였으며, Ammonia, Nitrite, Nitrate는 HACH 사의 분

광광도계(DR3900)로 주 1회 분석하였다. Calcium, Magnesium, Phosphate 항목은

SALIFERT 사의 Test Kit으로 주 1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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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Collecting of Alveopor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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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lveopora japonica in the aqu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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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새류 시료 수집과 형태학적 분류 

정밀한 종 동정을 위해 감염된 산호체에서 핀셋과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나새류 성체, 준성체, 난괴, 난을 분리하였다. 수집된 표본은 8% MgCl2 수용액에

서 완전히 마취시킨 후, 형태보존을 위한 표본은 10% Neutral Formalin으로 고정

하였으며, DNA 분석을 위한 표본은 97% Ethanol로 고정하였다 (Holznagel 1998; 

Choi 2003; Jung 2014). 고정된 표본은 실체현미경과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외부 

형질을 관찰하였다. 수중촬영의 경우, Olympus 사의 수중카메라 TG-3를 이용하

여 촬영하였다.  

 

2.4. 나새류의 유전학적 분류 

 97% 에탄올에 보존된 나새류 표본에서 DNeasy blood & Tissue Kit 

(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total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COI primers 

(Folmer et al. 1994) (Table 2)을 이용하여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영역을 증폭하기 위하여 genomic DNA 20㎍/㎖를 template로 사용하였고, 

10X Ex Taq buffer, Takara EX Taq, dNTP, 각각의 primer 및 멸균 증류수를 첨

가하여 최종부피가 25㎕가 되도록 혼합액을 만들었다. PCR 조건은 95℃에서 3분 

동안 pre-denaturation을 시킨 후, 96℃에서 10초의 denaturation, 47℃에서 30초

의 annealing, 72℃에서 2분간 extension으로 이루어지는 thermal cycle 과정을 30

회 반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2℃에서 7분간 final extension 과정을 진행하였다. 

PCR 산물은 1.2% agarose gel 상에서 전기영동하여 EtBr로 염색한 후 UV light에

서 증폭 여부 및 증폭 산물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증폭된 PCR 반응 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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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Prep PCR purification kit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 

sequencing(Macrogen Sequencing Service, Korea)하여 염기서열을 얻었고, 

MEGA6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mura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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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Nudibranchia found on Alveopor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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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s 

 

3.1. 형태학적 분류 결과 

Phylum Mollusca Linnaeus, 1758 연체동물문 

Class Gastropoda Cuvier, 1795 복족강 

Order Nudibranchia Cuvier, 1817 나새목 

Family Tergipedidae Bergh, 1889 도롱이갯민숭이과 

Genus Phestilla Bergh, 1874  
 

 

Key to Genera of the Family Tergipedidae 

1. Digestive ducts branched.  

1) Single row of diverticula (and cerata). …………………………… Cuthonella 

2) Double row. ……………………………………………………… Precuthona 

2. Digestive ducts simple, diverticula in a single row. 

1) Oral tentacles present.  
 

(1) Cnidosacs. ……………………………………………………… Cuthona 

(2) No cnidosacs. …………………………………………………… Phestilla 

2)No oral tentacles (replaced by a veil).…………………………… Tenellia 

3. Digestive ducts simple, single diverticula (and cerata) only. 

1) Precardiac part of the duct system with more than one 

diverticulum (and ceras). ……………………………………………… 
Subcuthona 

2) Precardiac part with only one diverticulum (and ceras). 

………………………………………………………………………… 
Terg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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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돌산호에서 분리한 시료는 체장은 6~9mm이고, 체폭은 0.8~1mm으로

소형종이다. 체형은 폭이 좁고 길게 신장되어 뒤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머리

에는 구막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한 쌍의 구강촉수를 가지고, 그 위로 한 쌍의 

촉각이 있다. 구강촉수와 촉각은 반투명한 색상에 흰색의 줄무늬를 가진다. 등면

의 양쪽으로 손가락처럼 보이는 긴 아가미돌기가 있으며, 등면의 수직으로 발생

하여 몸체의 후방으로 기울어진 형태이다. 아가미돌기는 5~7열로 성장 발달단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체는 한 열에 최대 4개의 아가미돌기가 관찰되었다. 

아가미돌기의 끝은 둥글게 부풀어오른 형상으로 곤봉을 연상케하며, 말단의 가장

자리는 손톱같이 반투명한 색상을 지닌다. 끝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크게 부풀어

오른 구역이 하나 더 있으며, 기저부로 갈수록 가늘어진다. 외투는 반투명한 크

림색을 띠며, 아가미돌기의 표피는 반투명하지만 내부 소화샘의 성분에 따라 크

림색이나 얼룩덜룩한 갈색을 띤다.  

시료는 거품돌산호의 살아있는 폴립을 섭식하였으며, 산호의 골격 위에

유백색의 난괴(Egg Mass)를 산란하였다. 난괴는 타원형으로 Straight Type과

Curved Type이 관찰되었다. 난괴의 크기는 평균 1144.4±270.9㎛(Length), 702.4

±153.2㎛(Width)에 이르렀으며, 하나의 난괴에서는 최대 120여개의 난이 관찰되

었다. 각각의 난에서는 내부 유생이 회전운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난의 평

균 크기는 276.6±21.4㎛(Length), 219.4±15.4㎛(Width)로 측정되었다(n=10). 

나새류의 섭식 양상을 관찰한 결과, 초기 숙주로 삼은 산호체에서는 이

들이 골격의 하단부에 은신하여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호 

골격의 가장자리에 있는 폴립부터 섭식하기 시작하여 산호체의 중심부로 개체군

이 이동해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의 섭식행위와 빠른 번식력으로 인해 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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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폐사하기 시작하였고 산호의 개화율도 현저히 저하되었다. 흰 색의 골격이 드

러나 완전히 폐사에 이른 산호에서는 나새류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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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rminology of Family Tergiped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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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Phestilla sp. (Adult); Body Length: 9.5mm; Scale Bars: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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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Phestilla sp. (Juvenile); Body Length: 6.5mm; Scale Bars: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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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Phestilla sp. (Egg Mass); Scale Bars: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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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Phestilla sp. Egg, Lecithotrophic Larva (Scale Bar is 100 μm. Ey, Eye; F, 

Larval Foot; MC, Mantle Cavity; Sh, Larval Shell; V, Ciliated Velum; Ca = the 

capsule that surrounds each embr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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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전학적 분류 결과 

 미토콘드리아 COI primer를 통한 유전학적 분석 결과 나새류 표본의 염

기서열은 Phestilla sp.1, Phestilla sp.2와 12%의 차이를 보였으며, Phestilla minor 

와 13%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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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나새류(나새목, Nudibranchia)는 복족강 후새아강에 속하는 분류군으로 노

출된 아가미를 가지고 있으며, 패각은 없다 (Gosliner 1987). 나새목은 4개의 아강

으로 나뉘어지는데, 도롱이갯민숭이과는 Aeolid아목에 속해있어 Aeolid 

Nudibranch로 불린다. 아가미는 나새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며, 몸통 후방에 항

문을 둘러싸는 아가미다발을 가지는 형태와 등 전체에 아가미돌기를 가지는 형

태로 구분할 수 있다. Aeolid아목은 후자에 속한다 (Gosliner1987; Yonow 2008).  

도롱이갯민숭이과(Tergipedidae)는 몸체는 작으며 촉각이 구강촉수보다 

길고, 아가미돌기(cerata)가 한열씩 등 면의 양 옆에 경사지게 나있다. 아가미돌

기의 내부에는 혈액이 차 있고, 중앙에 소화분비선이 있다. 도롱이갯민숭이과에

서는 소화관의 분화에 따라 속이 나뉘어진다 (Miller1977). Aeolid아목의 대부분의 

종들이 자포동물을 먹이로 삼으며, 그들의 아가미돌기의 끝에 위치한 자포낭에 

자포를 저장하여 방어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Phestilla속의 경우, 경산호를 섭식

하지만 자포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아가미돌기에 분비선이 있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Miller1977; Koh 2006). Phestilla속은 P. 

lugubris(=P. sibogae), P. melanobrachia, P. minor, P. panamica의 4종이 분류군에 

속해 있다(Rudman 1979,1981). Phestilla spp.는 일생의 대부분을 특정한 숙주 산

호에서 보낸다. 산호체에 알을 낳고, 부화한 부유유생은 숙주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여 특정 숙주에 정착한다 (Ritson-Williams et al. 2003; Faucci et al. 2006). 

Phestilla속 나새류 4종의 체형과 아가미돌기, 체색, 크기 등의 형질을 비

교 분석한 결과 시료는 P. minor와 매우 유사하였다. 이전의 문헌에서 Phest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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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는 탄자니아,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Porites속의 산호에서 성체의 무리와 난괴가 발견되었다 (Rudman 1981; Ritson-

Williams et al. 2003; Faucci et al. 2006). Phestilla minor는 Phestilla속의 다른 종

들과 비교하여 크기가 매우 작아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10일이면 2mm에서 

9mm까지 자랄 정도로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6-9mm크기에 이르면 산란

을 시작한다 (Rudman 1981). 

Phestilla속의 숙주 산호로는 Porites spp., Goniopora spp., Tubastrea spp.

가 알려져 있으며, 종에 따라 선호하는 숙주가 각각 다르다. Faucci et al. (2006)

는 Phestilla spp.의 계통발생학적 분류를 통해 같은 지역 내에서 숙주 산호의 교

체가 이루어진 것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종 분화와도 연결된다고 하였다.  

Phestilla minor의 경우 Guam에서는 Porites annae, Oahu/HI 에서는 P. 

compressa, Tanzania에서는 P. somaliensis와 P. australensis산호에서 출현하였다

(Ritson-Williams et al. 2003; Faucci et al. 2006). Ritson-Williams et al. (2003)의 

실험에 따르면 Phestilla속의 숙주 선호도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여 정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성체의 경우 Porites 산호군 중에

서도 선호하는 숙주 산호가 뚜렷하였으나, 유생 정착의 경우 성체가 선호하지 않

는 산호 뿐 아니라 다른 속의 산호에서도 일어났다.  

시료의 유전학적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인 Phestilla sp.1의 경

우, Phestilla minor 과 한 계통에서 분화된 종으로 두 종 모두 porites spp. 산호

를 숙주로 삼지만 숙주 종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종의 산호에서 

서식한다. 숙주 종에 따라 계통이 서로 섞여서 분화된 양상도 나타났다. Phest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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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와 Phestilla sp.1의 평균 종내 염기서열 유사도 차이는 각각 5.5%, 5.9%로 

나타났으나, 채집날짜와 지역은 같지만 다른 종의 숙주산호(P. rus, P. cylindrica)

에서 채집된 Phestilla sp.1의 경우 11.1%의 높은 서열 차이를 보였다(Faucci et al. 

2006). 시료와 Phestilla sp.1, Phestilla sp.2의 형태학적 유사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통해 이들의 체형, 크기, 숙주산호, 산란형태를 분석한 결과, 시료와 불일

치하였다 (Table 5).  

앞서 언급한대로 이전의 연구에서 알려진 Phestilla속 나새류의 숙주 산호

는 Poritidae과에 속한 Porites spp., Goniopora spp.와 Dendrophylliidae과에 속한 

Tubastrea spp.이다. 본 연구에서 Phestilla sp.가 숙주로 취한 Alveopora속은 형태

적 유사성으로 인해 Poritidae과에 속해있었으나 Fukami et al. (2008)의 연구에서 

위 산호의 계통을 분석한 결과 Acroporidae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Alveopora속이 Poritidae과에서 Acroporidae과로 이동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고 (Fukami et al. 2008), Dai and Horng (2009)의 경산호의 분류에서는 

Alveopora속을 Acroporidae과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WoRMS(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세계해양생물종등록기구)에는 Acroporidae과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Phestilla속 나새류의 출현이 보고된바 없으며, 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Phestilla sp.가 실내의 수조에 어떠한 경로로 유입이 되

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에서는 Phestilla속 나새류가 일부 출현하였으며, 기후 

변화에 따라 위 나새류의 서식지가 점차적으로 북상하였다면 이미 국내에도 유

입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P. minor의 경우 수조 환경에서 Porites sp.의 부재

로 Montipora sp. 산호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 (Riddle 2012). Ritson-Williams et 

al. (2003)의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의 P. minor의 새로운 출현은 숙주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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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조 환경의 Alveopora japonica에서 관찰된 Phestilla sp.

의 숙주-포식자 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서 분석한 나새류 시료는 형

질상으로는 Phestilla minor와 유사하나, 유전학적 정보만으로 보면 13%라는 높은 

서열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P. minor 가 아닌 다른 종으로도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Phestilla sp.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Phestilla속의 계통발생학적 연

구 결과 (Faucci et al. 2006)에 근거하여 숙주 교체로 인한 새로운 종 분화의 가

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자 분류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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