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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서남부(전라남도) 일대 3개 지역에 분포하는 소규모 백악기 퇴적층(달리도층, 순창함

몰대 및 안포응회암)에서 산출된 담수 개형충 화석을 통한 생층서 및 고환경 해석을 최초로 보고한다. 각 퇴적

층에서는 총 5종의 개형충이 산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생층서 연대해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달
리도층(신안 압해도): 1종(Mongolocypris sp.)이 산출되었으며, 연대는 알바절 내지 세노마눔절일 가능성을 지

시한다; (2) 순창함몰대 퇴적층(장성): 3종의 개형충(Cypridea cf. barsboldi, C. sp. 및 Mongolocypris distrib-
uta) 중 2종은 중국과 몽골의 후기 백악기 지층들에 대비될 수 있으며, 기존 절대연령 측정결과와 종합하여 보

았을 때 연대는 캄파니아절을 지시한다; (3) 안포응회암(여수 낭도): 2종(Mongolocypris distributa 및 Candona 
sp.)이 산출되었으며, 중국과 몽골의 후기 백악기 개형충 동물군의 연대(캄파니아절 내지 마스트리히트절)에 

대비될 수 있다. 따라서 3곳의 백악기 퇴적층에서 산출되는 개형충 동물군들은 크게 ‘중기’ 백악기 개형충 군집

(달리도층)과 후기 백악기 개형충 군집(순창함몰대 및 안포응회암)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개형충 동물군의 낮

은 종 다양성 및 특정 분류군들로 구성된 점은 백악기 당시 지역 간의 동물군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거나, 생존 

당시의 담수환경이 불안정 했음을 지시한다. 비록 연구지역에서 산출된 지층별 개형충 군집들은 다양성이 낮

고, 보존상태도 불량한 편이지만 향후 정밀한 층서연대 정립과 고생태 해석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백악기, 생층서, 고환경, 개형충, 분류학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first investigation (taxonomy, biostratigraphy and paleoecology) of non-marine 
ostracod faunas from three small Cretaceous deposits of the Dalido Formation, Sunchang Trough, and Anpo Tuff 
in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Jeollanam-do Province). The biostratigraphic interpretations based on five 
ostracod species in the studied areas are as follows. (1) Dalido Formation (Aphaedo Island, Sinan): Only one species 
(Mongolocypris sp.) with few specimens is discovered. However, the record of the Genus Mongolocypris and the 
previous age dating results may indicate that this formation was formed in the Albian or possibly up to the 
Cenomanian; (2) Sunchang Trough (Jangseong area): Three representatives of the Family Cyprideidae (Cypridea 
cf. barsboldi, C. sp., and Mongolocypris distributa) are identified, and two of them are very similar to ostrac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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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개형충(Ostracoda)은 오르도비스기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수서환경에서 번성하고 있는 소형 

갑각류(약 1~2 mm)의 한 분류군으로, 두 장의 석회

질 패각이 부속지를 포함하는 연체부를 감싼 형태를 

보이는 동물이다(Williams et al., 2008; Horne, 2009). 
이들이 최초로 담수환경으로 진출한 시기는 석탄기

이나(see Bennett et al., 2012), ‘현대적’ 담수 개형

충 분류군은 초기 중생대에 등장한 이후 전 지구적

인 방산을 하였다(Sames and Horne, 2012). 이로 

인하여 담수 개형충 화석은 윤조(charophytes)와 함

께 중생대 이후 형성된 육성퇴적분지의 층서연대 대

비와 고환경 복원에 활용되어온 대표적인 미화석 분

류군이다(Anderson, 1985; Horne, 1995, 2002; Van 
Itterbeeck et al., 2005; Sames, 2011a, 2011b; Sames 
and Horne, 2012; Trabelsi et al., 2015; Wang et 
al., 2015; Carignano et al., 2017; Choi et al., 2020; 
Qin et al., 2021; Choi and Wang, 2023). 

남한의 백악기 개형충 연구는 주로 경상분지를 중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Paik et al., 1988; Choi, 1990; 
Seo, 1996; Choi and Huh, 2016; Choi et al., 2018, 
2021), 함평분지, 영동분지, 해남분지 및 철원분지에

서도 보고된 바 있다(Lee and Lee, 1976; Chun et al., 
1993, 1995; Huh et al., 1998; Choi et al., 2017). 
그러나 대부분 보존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

화, 생층서, 화석화 과정 및 고생태를 포함하는 심층

적인 연구는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은 진주층의 개형

충 화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see Choi and 
Huh, 2016; Choi et al., 2018, 2021).

전라남도 일대에도 개형충을 포함하는 백악기 퇴

적층이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나 함평분지의 개형

충 동물군 연구(Huh and Hayashi, 2001; Choi et al., 
2017)를 제외하면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이는 지질

활동에 의한 화석의 변형 및 파괴에 의해 정확한 분

류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속성작용 과정 중에 매우 단단해진 암석들이 화석을 

추출하기 어렵게 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담수환경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개형충 화석은 기

존의 절대연령측정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새롭게 확

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백악기의 세부 연대는 물론 

고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직까지 전라남도 일대의 백악기 퇴적층에 

대한 연대 및 고환경에 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들

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세부적

인 연대와 고환경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
라서 이 연구는 야외조사를 통해 개형충 화석이 확

인된 전라남도 내 3곳의 백악기 퇴적층(그림 1)인 달

리도층(신안 압해도), 순창함몰대 퇴적층(장성) 및 안

포응회암(여수 낭도)의 개형충 군집에 대한 분류, 생
층서 및 고환경 해석에 대한 예비연구 결과를 보고

하고, 이를 활용한 향후 연구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지질개요와�지질시대에�대한�고찰

2.1달리도층(신안�압해도)
연구지역은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 분포하는 소규

모의 백악기 퇴적층인 달리도층의 노두가 위치하는 

곳이다(그림 1). 목포 및 인접한 신안 일대 백악기 퇴

적층은 그 동안 지층명이 부여되지 않은 채 ‘백악기 

화산암/퇴적암층’으로 분류되어 왔으나(e.g., Choi et 
al., 2002), Kim et al. (2014)의 상세한 연구에 의해 

from the Upper Cretaceous deposits of China and Mongolia. Thus, the stratigraphic age of sediments of the Sunchang 
Trough is presumed the Campanian in age, as the previous age data; (3) Anpo Tuff (Nangdo Island, Yeosu): 
Mongolocypris distributa and Candona sp. of this deposit show affinities to the Late Cretaceous faunas (Campanian 
to Maastrichtian) of other East Asian regions. Thus, the ostracod faunas in the studied areas can be divided into 
two assemblages: the ‘Mid’-Cretaceous ostracod assemblage for the Dalido Formation, and the Late Cretaceous 
ostracod assemblage for the Sunchang Trough and Anpo Tuff. The low-diversity with the dominance of 
cypridoideans in each studied area is indicative of the unstable/ephemeral waterbodies and/or result of less faunal 
exchanges between other East Asian regions and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Although many fossils show 
bad preservation, ostracod species should improve further understanding of biostratigraphic and paleoecological 
implications of the Cretaceous deposits in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Key words: Cretaceous, biostratigraphy, paleoenvironment, Ostracoda, Tax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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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로부터 인지리층, 일성산층, 달리도층, 매월리응

회암, 남악응회암, 유달산응회암 및 허사도층으로 구

분되었다(그림 2a-1, 2a-2). 이 중에서 달리도층은 달

리도, 맥도, 율도 및 압해도 일대에 분포한다. 달리

도층의 주요 구성 암석은 적색 응회암, 적색 및 암회

색 또는 응회질을 포함하는 이암, 역질 사암 및 역암

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래로는 일성산층과 맞닿아 

있고, 위에 놓인 매월리응회암과는 부정합을 이룬다. 
현재까지 이 지층에서 보고된 화석은 Kim et al. (2014)
이 암회색 이암층에서 발굴한 담수 이매패(Nagdongia 
sp.)가 유일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Nagdongia속이 

주로 경상분지의 낙동층과 하산동층에서 산출됨을 

근거로 하여 달리도층의 층서연대를 발랑절에서 바

렘절로 보았으며, 화석 산출지점과 주변의 암상을 

토대로 이매패가 서식한 환경을 소규모 호소로 추정

하였다(Kim et al., 2014).
현재까지 달리도층의 절대연령은 조사된 바 없으

며, 인접한 지층들에 대한 연대측정값도 논란의 여

지가 있다. 예를 들어 달리도층의 아래에 놓인 일성

산층(문헌에 따라서는 ‘백악기층’)의 K-Ar 측정값

은 77~83 Ma (Rhee et al., 2012)를 나타내고, 위에 

놓인 매월리응회암, 오룡산섬록암 및 주광리안산암

의 SHRIMP U-Pb 측정값은 95~97 Ma (Kim and 
Nagao, 1992; Kim et al., 2014)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 2a-2), 각 연구마다 달리도층의 상위와 하위에 

놓인 층들의 연대측정 값의 불일치로 인하여 정밀한 

연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연

구에서는 가장 상세하고, 최신의 연구 결과인 Kim 
et al. (2014)을 우선 따른다.

2.2순창함몰대�퇴적층(장성)
연구지역은 전남 장성군 장성호 인근(장성읍 상오

리)에 소규모로 분포하는 순창함몰대의 백악기 퇴적

층에 해당한다(그림 1, 2b). 이 지역의 기반암은 주

로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와 설옥리층 및 쥐라기 

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순창함몰대를 이루는 큰 규모

의 백악기 화산암류와 소규모 퇴적암층이 그 위를 부

정합으로 덮고 있다(Kim et al., 1982; Won et al., 1990). 
순창함몰대는 용치리 단층을 따라 서부(백양사층군, 
봉덕리응회암 및 내장사유문암)와 동부(무이산층군, 
금성산응회암, 산성산응회암, 화암리유문암 및 만지

사석영안산암)로 나뉘며(Won et al., 1990), 이 중 

개형충을 비롯한 화석들은 서부의 백양사층군 하부

를 이루는 퇴적암층에서 산출된다.
백양사층군의 절대연령은 Won et al. (1990)의 연

구에 의해서만 알려져 있는데, 현무암층에서 얻은 K-Ar 
자료에 따르면 약 80 Ma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Won 
et al. (1990)은 순창함몰대 동부에 분포하는 비슷한 

암상의 무이산층군이 약 72.5 Ma의 연대를 보인다

는 점을 들어서 그들 스스로의 시료 선정에 문제가 

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ied sections, and distribution of the Cretaceous deposits in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a) Map of the Korean Peninsula showing the simplified location of the studied area. (b) Localities of 
the studied sections (arrows), and distribution of the Cretaceous deposits (modified from Kee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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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측정값은 모두 후기 백

악기 캄파니아절을 지시한다. Park (1966)과 Kim et 
al. (1982)의 연구에 따르면 무이산층군이 위치한 

지역과 내장산 일대의 층서 연대는 어느 정도 격차

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무이산층군의 퇴적

암과 현무암층의 고지자기 측정 값에서 시간 차가 

있었을 것이라는 조사를 통해 지지될 수 있다(Won 
et al., 1990). 이들 연구에도 불구하고 순창함몰대

에 대한 후속 연구는 최근까지 진행된 바 없기 때문

에, 앞으로 더 정밀한 연대측정이 이루어져야만 확

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양사층군의 퇴적암층은 하부에서 상부에 이르

기까지 7개 퇴적상 조합이 알려져 있으며(Yu, 2016), 
퇴적환경은 전형적인 하호성(fluvio-lacustrine)으로 

해석되었다. 장성호 일대 퇴적암층에서 산출되는 화

석으로는 복족류, 개형충 및 나자식물 화석 파편이 

있으나(Yu, 2016), 아직까지 정밀한 연구가 수행된 

바는 없다.

2.3안포응회암(여수�낭도)
백악기 안포응회암은 주로 여수 남부 도서지역(낭

도, 사도, 추도, 목도 및 적금도; 그림 1b, 2c)에 분포

하는 지층이며(Song and Kim, 2015), 연구자에 따

라 신성리층으로 구분되기도 한다(Choi et al., 2002). 
또한 층서적으로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는 

지층으로 알려져 있다(Song and Kim, 2015). 암상

은 주로 응회암, 라필리 응회암, 각력암 등 화산기원

의 암석들이 우세한 편이고, 이암 및 사암이 협재한

다(Park et al., 2003; Song and Kim, 2015).
안포응회암의 퇴적환경은 선상지, 하성평야 및 호

Fig. 2. Geological maps of the studied areas. (a-1) Geological map of Mokpo and Aphaedo Island of Sinan areas 
including the Dalido Formation (modified from Kim et al., 2014). (a-2) Age data of the strata of Mokpo and Sinan 
areas (SHRIMP U-Pb data from Kim et al., 2014, and K-Ar data from Rhee et al., 2012). (b) Geological map of 
Jangseong area including the Baekyangsa Group of the Sunchang Trough (modified from Kim et al., 1982). (c) 
Geological map of Nangdo and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Anpo Tuff (modified Song and Kim, 2015). Stars 
indicate the studie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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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환경이며(Paik et al., 2006), 사도 지역의 호수 주

변부에서 형성된 윤회퇴적층은 백악기 당시 몬순기

후와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Paik et al., 2009).
K-Ar 연대측정을 통한 안포응회암의 연대는 이 층

이 분포하는 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지역에 

따라 약 64~91 Ma의 범위를 나타낸다(Park et al., 
2003; Paik et al., 2006, 2009). Paik et al. (2006)은 

공룡발자국이 산출되는 주요 섬들의 연대를 65~81 
Ma로 추정하였으며, Song and Kim (2015)는 안포

응회암의 연대를 84.4±1.7 Ma로 보았다. 이러한 측

정값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지만, 기존연구들은 대체

로 안포응회암의 층서연대를 후기 백악기 산토눔절

에서 마스트리히트절까지로 보았다.
여수 5개 섬 지역(낭도, 사도, 추도, 목도 및 적금

도)의 안포응회암에 협재된 퇴적암에서는 수 천 개

의 다양한 척추동물 발자국들(공룡 및 새)이 보고된 

바 있으며(Huh et al., 2001, 2003, 2012; Paik et al., 
2006; Lockley et al., 2012), 이외에도 낭도와 사도

에서 개형충, 복족류, 이매패 및 개갑류 화석이 다수 

관찰된다.

3.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형충 화석은 다음의 전라

남도 3개 지역에 위치한 단면에서 채집되었다(그림 

3). 달리도층의 표본은 신안군에 위치한 압해도 단

면(GPS N34° 49' 32", E126° 20' 46", 채취암석시

료번호 SD-1), 순창함몰대 퇴적층의 표본은 장성군 

상오리 일대의 장성 단면(GPS N35° 20' 53", E126° 
49' 34", 채취암석시료번호 JS-1), 그리고 안포응회

암의 표본은 여수시의 낭도 단면(GPS N34° 35' 48", 
E127° 32' 14", 채취암석시료번호 ND-1)의 개형충 

화석이 산출되는 각 층준의 암석시료에서 추출한 것

을 사용하였다.
달리도층의 압해도 노두는 하부의 암회색 이암과 

상부의 적색 이암 및 사암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것

이 특징이며, 개형충은 이매패와 함께 암회색 이암

층에서 산출된다. 순창함몰대 퇴적층은 마을 임도 

옆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노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개형충과 복족류가 포함된 흑색 내지 암

회색 이암층이 두께 5~15 m로 노출되어 있다. 안포

응회암 노두는 하부에 응회질 암석이 두껍게 위치하

고, 그 위로 화석이 포함된 셰일이 2~5 m 두께로 존

재한다.
개형충 화석은 함화석 시료를 Na2SO4 용액에 넣

어 동결 및 해동하는 과정을 4~5회 반복한 뒤, 파쇄

된 가루를 체(1 mm~250 µm)에 걸러서 채취하였다. 
이후 실체현미경(Leica EZ4)을 통해 1차 분류하고, 
SEM (Hitachi S-4700)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각 개

Fig. 3. Lithostratigraphy of the studied sections and sample positions. (a) Aphaedo Section and sample layer (SD-1) 
of the Dalido Formation (modified from Kim et al., 2014). (b) Jangseong Seciton and sample layer (JS-1) of the 
Sunchang Trough. (c) Nangdo Section and sample layer (ND-1) of the Anpo 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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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충 표본은 산출 지층에 따라 달리도층의 표본은 

KDRC-SD-001~002, 순창함몰대의 표본은 KDRC- 
JS-001~008, 그리고 안포응회암의 표본은 KDRC- 
ND-001~006으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였다. 지
층별 개형충 화석 산출 양상은 그림 4와 같다. 연구

에 기재된 모든 표본들은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

센터에 보관 중이다.

4.화석�기재

개형충의 형태학적 기재는 Sames (2011c)를 따

랐으나, 형태에 관한 많은 용어들이 아직 번역된 바 

없기 때문에 원어로 표기하였다. 또한 양쪽 각이 모

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배갑(carapace)으로, 한쪽 

각만 발견된 경우에는 패각(valve)으로 구분하였다. 

크기에 대한 척도는 Ayress and Whatley (2014)의 

기준을 적용하였다(매우 소형: <0.40 mm, 소형: 0.40~ 
0.50 mm, 중형: 0.51~0.70 mm, 대형: 0.71~1.00 mm, 
매우 대형: 1.01~2.00 mm, 초대형: >2.00 mm).

Phylum Arthropoda
Subphylum Crustacea
Superclass Oligostraca Zrzavý, Hypša and 
Vlášková, 1997
Class Ostracoda Latreille, 1802
Order Podocopida Müller, 1894
Superfamily Cypridoidea Baird, 1845
Family Cyprideidae Martin, 1940
Genus Cypridea Bosquet, 1852
Type species: Cypris granulosa Sowerby, 1836

Fig. 4. Occurrence of ostracod species in the studied strata of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Dalido Formation, 
Sunchang Trough, and Anpo 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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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idea cf. barsboldi Stankevitch in Stankevitch 
and Sochava, 1974
그림 5a-d
1974 Cypridea barsboldi Stankevitch in 

Stankevitch and Sochava, p. 277-278, pl. 1, fig. 2.
1978 Cypridea barsboldi (Stankevitch); 
Szczechura, p. 82-83, pl. 16, figs. 1-6; pl. 17, figs. 
1-8.

Fig. 5. (a-e) Cypridea cf. barsboldi (all specimens from sample JS-1 of the Jangseong Trough: (a) Right view of 
carapace (KDRC-JS-001), anterior end to the right; (b) Ventral view of carapace (KDRC-JS-002), anterior end to 
the left; (c) Left view of carapace (KDRC-JS-003), anterior end to the left; (d) Left view of carapace (KDRC-JS-004), 
anterior end to the left, (e-1) Cypridea sp. (specimen from JS-1 of the Jangseong Trough): Right view of carapace 
(KDRC-JS-005), anterior end to the right; (e-2) idem, detail of muscle scar pattern. (f-l) Mongolocypris distributa 
(specimen photos ‘f-h’ from sample JS-1 of the Jangseong Trough, and ‘i-l’ from sample ND-1 of the Anpo Tuff): 
(f) Right view of carapace (KDRC-JS-006), anterior end to the right; (g) Right view of carapace (KDRC-JS-007), 
anterior end to the right; (h) Left view of carapace (KDRC-JS-008), anterior end to the left; (i) Left view of carapace 
(KDRC-ND-001), anterior end to the left; (j) Left view of carapace (KDRC-ND-002), anterior end to the left; (k) 
Right view of carapace (KDRC-ND-003), anterior end to the right; (l) Right view of partial carapace (KDRC- 
ND-004), anterior end to the right. Scale bars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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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Cypridea (Morinina) nanxiongensis (Guan); 
Guan, p. 152, pl. 39, figs. 7-11.
1992 Cypridea (Morinina) nanxiongensis (Guan); 
Zhang, p. 693, pl. 4, figs. 4-5.
2002 Cypridea nanxiongensis (Guan); Hou et al., 
p. 438, pl. 183, figs. 25-28, 30.
2019 Cypridea barsboldi (Stankevitch); Wang et 
al., p. 7, figs. 3A-E.

완모식표본: 1) 표본번호: 2944/11(보관장소: Institute 
of Precambrian Geology and Geochron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GGD], St. Petersburg, Russia); 
2) 산출장소 및 지층: 몽골 고비 남서부 Bugiin Tsav
의 Nemegt층(후기 백악기); 3) 기재문헌: Stankevitch 
and Sochava, 1974, p. 277-278, pl. 1, fig. 2.

산출: 10개체(배갑), 장성 순창함몰대 백양사층군 

퇴적층(암석시료번호 JS-1).
크기: 길이 0.99~1.10 mm, 높이 0.60~0.67 mm, 

두께 0.46 mm.
기재: 대형에서 매우 대형 크기이며, 측면에서 보

면 타원형(ovate) 내지 다소 둥근 직사각형 형태

(subrectangular)이다. 배갑의 최대 길이는 전체 높

이의 중간 지점이며, 최대 높이는 anterior cardinal 
angle 부분(길이의 1/3), 그리고 최대 두께는 전체 

길이의 중간 지점이다. 왼쪽 각이 오른쪽 각보다 크

다. 전연(anterior margin)은 넓고, 둥글며 아래쪽으

로 만곡 된 형태(infracurvate)이다. Node-like swel-
ling이 왼쪽 각의 anterior cardinal angle 아래에만 

발달되어 있다. 또한 anterior cardinal angle은 둥글

지만 두드러진다. Rostrum이 넓고, 끝부분은 후방

으로 다소 휘어져 있으며, 복부윤곽(ventral outline)
을 넘지 않는다. Alveolar notch는 넓지만 두드러지

지 않는다. Alveolar furrow는 중간 정도로 넓고, 높
이의 2/5까지 발달되었다. 후연(posterior margin)은 

전연보다 좁고, 아래 쪽으로 만곡 된 형태(infracurvate)
이다. Posterior cardinal angle은 넓고 둥글지만 두

드러지지 않는다. 배연(dorsal margin)은 일직선 형

태로 후면부의 끝부분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 복연

(ventral margin)은 거의 일직선이지만 왼쪽 각에서

는 약간 볼록한 형태(convex)이고, 오른쪽 각에서는 

약간 오목한 형태(concave)이다. Cyathus는 좁고,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면에는 그물상 구조(reticulation)
가 분포한다.

토의: 비록 표본들의 보존상태가 완전하지 않지

만 여러 특징들(배갑과rostrum/alveolus 형태, punc-
tated area-wide ornamentation 및 swelling)은 이 종

이 Cypridea barsboldi Stankevitch in Stankevitch and 
Sochava, 1974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Cypridea 
barsboldi는 후기 백악기 캄파니아절~마스트리히트

절에 형성된 몽골의 Nemegt층, 중국의 Jiazhou층 및 
Shanghu층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Szczechura, 1978; 
Wang et al., 2019). 순창함몰대의 표본은 몽골과 중

국의 표본들과 다르게 tubercles과 같은 국지적표면

장식(local ornamentation elements)이 발달되지 않

았다. 이는 생태표현형적 특징(ecophenotype)이기 때

문에 종을 구분 짓기에는 부족한 특징이다(Sames, 
2011c). 순창함몰대의 표본들은 C. barsboldi와 유

사한 특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동일하

거나 비슷한 종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용해된 각 표

면으로 인하여 확실한 종 수준의 분류는 어렵다.

Cypridea sp.
그림 5e

산출: 1개체(배갑), 장성 순창함몰대 백양사층군 

퇴적층(암석시료번호 JS-1).
크기: 길이 0.92 mm, 높이 0.51 mm.
기재: 대형 크기이며, 측면에서 보면 길쭉한 직사

각형 형태이다. 배갑의 최대 길이는 전체 높이의 1/5
이며, 최대 높이는 anterior cardinal angle에 위치한

다. 최대 두께는 전체 길이의 중간 지점이다. 왼쪽 

각이 오른쪽 각보다 다소 크다. 전연(anterior mar-
gin)은 넓고, 아래와 위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만곡 

된 형태(equicurvate)이다. Anterior cardinal angle
은 약간 각진 형태이며, 특히 왼쪽 각에서 두드러진

다. Rostrum과 alveolar furrow는 매우 넓으나 정확

한 형태를 알기 어렵다(부서짐에 의함). 후연(posterior 
margin)은 좁고, 거의 직선 형태 내지 약간 아래 쪽

으로 만곡 된 형태(infracurvate)이다. Posterior car-
dinal angle은 넓고 둥근 형태이지만 두드러진다. 배
연(dorsal margin)은 직선 형태로 후연을 향해 기울

어져 있다. 복연(ventral margin)은 양쪽 각 모두 직

선 형태이다. Cyathus는 관찰되지 않는다. 표면장식

은 확인되지 않는다(불량한 보존상태에 의함). 근흔 

구조(muscle scar pattern)는 전형적인 Cypridoidea
상과의 형태이다(그림 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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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산출 화석에서 보여지는 일부 특징들(rostrum 
및 alveolus)은 이 종이 Cypridea에 속함을 나타낸

다. 하지만 매우 불완전한 보존상태로 인하여 종 단

위의 분류는 어려운 편이다. 동일 지층에서 산출된 

C. cf. barsboldi보다 긴 배갑 형태 및 작은 크기로 

보았을 때 이 종의 수컷 또는 유체(juvenile)일 가능

성이 있으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

이 요구된다.

Genus Mongolocypris Szczechura, 1978
Type species: Cypridea distributa Stankevitch 
in Stankevitch and Sochava, 1974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in Stankevitch and Sochava, 1974
그림 5f-l
1974 Cypridea distributa Stankevitch in 
Stankevitch and Sochava, p. 274-275, pl. 1, fig. 4.
1974 Cypridea gigantea (Ye); Hao et al., p. 37, 
pl. 10, figs. 4a-b.
1978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Szczechura, p. 94-95, pl. 23, figs. 1-4; pl. 24, 
figs. 1-3; pl. 36, fig. 8; pl. 37, figs. 8-9.
2003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Ye et al., p. 77-78, pl. 9, figs. 1a-b.
2005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Van Itterbeeck et al., p. 707, figs. 6F-L.
2014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Qu et al., p. 792, figs. 5a-c.
2019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Wang et al., p. 9, figs. 3R-T.
2022 Mongolocypris distributa (Stankevitch); 
Wang et al., p. 4 and 6, fig. 3h.

완모식표본: 1) 표본번호: 2944/1(보관장소: Institute 
of Precambrian Geology and Geochron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GGD], St. Petersburg, Russia); 
2) 산출장소 및 지층: 몽골 고비 남서부 Bugiin Tsav
의 Nemegt층(후기 백악기); 3) 기재문헌: Stankevitch 
and Sochava, 1974, p. 274-275, pl. 4, fig. 4.

산출: 300개체 이상(배갑 및 패각), 장성 순창함몰

대 백양사층군(암석시료번호 JS-1) 100여 개체 및 여

수 낭도 안포응회암(암석시료번호 ND-1) 200여 개체.

크기: 길이 1.49~2.16 mm, 높이 0.80~1.29 mm, 
두께 0.56~0.81 mm.

기재: 매우 대형 크기이며, 측면에서 보면 길쭉하

고 약간 난형(subovate)이다. 배갑의 최대 길이는 전

체 높이의 중간 지점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한다. 왼
쪽 각이 오른쪽 각보다 크다. 전연(anterior margin)은 
넓고 아래 쪽으로 매우 만곡 된 형태(infracurvate)
이다. Anterior cardinal angle은 매우 넓고 둥글며, 
두드러지지 않는다. Rostrum이 매우 넓고 잘 발달

되어 있으며, 끝부분은 복부윤곽(ventral outline)을 

넘어선다. Alveolar notch는 희미하게 관찰되며, al-
veolar furrow는 없다. 후연(posterior margin)은 하

부가 약간 더 만곡 된 형태(infracurvate) 또는 하부 

및 상부가 모두 비슷하게 만곡 된 형태(equicurvate)
이다. Posterior cardinal angle은 둥글고, 희미하다. 
배연(dorsal margin)은 거의 일직선 내지 약간 둥근 

형태이며, 후연을 향해 다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다. 복연(ventral margin)은 직선 형태이다. 표면

장식은 없다.
토의: 배갑 형태 및 크기의 범위, 잘 발달된 rostrum

과 미약한 alveolar notch 등의 특징은 Mongolocypris 
distributa의 형태적 특징과 매우 일치한다. 이 종은 

후기 백악기 캄파니아절~마스트리히트절에 형성된 

몽골의 지층들(Bayn Shire층 및 Nemegt층)과 중국

의 지층들(Iren Dabasu층 등)에서 흔하게 산출되는 

분류군이며(Szczechura, 1978; Hou et al., 2002; 
Van Itterbeeck et al., 2005; Wang et al., 2022), 다
른 Mongolocypris 종들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

역(한반도, 중국 및 몽골)에 국한된 분포를 보인다.
한편, 순창함몰대 퇴적층의 M. distributa 표본들

은 길이 1.49~1.60 mm 범위를 보이는 반면에 안포

응회암의 동일 종 표본들은 대부분 2 mm 이상으로 

훨씬 큰 편이다. 순창함몰대 표본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수서환경의 영

양분 결핍에 의한 더딘 성장률의 영향 또는 준성체

로 이루어진 군집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ongolocypris sp.
그림 6a-b

산출: 20개체(배갑 및 패각), 신안 압해도 달리도

층(암석시료번호 SD-1).
크기: 길이 1.66~1.76 mm, 높이 0.94~0.97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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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이 종은 불완전한 보존상태로 인해 정확한 

기재가 어려운 분류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rostrum, 두드러지지 않은 alveolus, 전체적인 크기 

및 표면장식의 부재는 이 종이 Mongolocypris에 속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든 표본들의 배갑

이 용해되는 등 주요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

문에 종 단위의 분류는 어려운 편이다.

Family Candonidae Kaufmann, 1900
Genus Candona Baird, 1845
Type species: Cypris candida Müller, 1776

Candona sp.
그림 6c-d

산출: 2개체(배갑), 여수 낭도 안포응회암(암석시

료번호 ND-1).
크기: 길이 0.60~0.63 mm, 높이 0.29~0.35 mm.
기재: 중간 크기이며, 측면에서 보면 길쭉한 신장

형(reniform)이다. 배갑의 최대 길이는 전체 높이의 

중간 지점이며, 최대 높이는 posterior cardinal an-
gle에 위치한다. 최대 두께는 전체 길이의 중간 지점

이다. 왼쪽 각이 오른쪽 각보다 크다. 전연(anterior 
cardinal angle)은 좁고, 하부가 좀 더 만곡 된 형태

(infracurvate)이다. Anterior cardinal angle은 둥글

고 두드러지지 않는다. 후연(posterior margin)은 하

부가 더 둥글게 만곡 된 형태(infracurvate) 내지는 

하부와 상부가 거의 비슷하게 만곡 된 형태(equicur- 
vate)이다. Posterior cardinal angle은 둥글지만 명

확하게 확인된다. 배연(dorsal margin)은 볼록한 형

태(convex)이며, 특히 배연의 후연부(posterodorsal 
region)가 돌출되어 배연혹(dorsal hump)을 이룬다. 
복연(ventral margin)은 약간 직선 형태이나 복부 중

앙부는 약간 오목한 형태(concave)를 이룬다. 표면

장식은 없다.
토의: 이 종은 Candona에 속하는 종들의 전형적

인 특징인 신장형의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극히 적

은 표본량과 좋지 못한 보존상태로 인하여 종 단위

의 분류는 어렵다.

Fig. 6. (a-b) Mongolocypris sp. (all specimens from sample SD-1 of the Dalido Formation): (a) Left view of carapace 
(KDRC-SD-001), anterior end to the left; (b) Left view of carapace (KDRC-SD-002), anterior end to the left. (c-d) 
Candona sp. (all specimens from sample ND-1 of the Anpo Tuff): (c) Right view of carapace (KDRC-ND-005), 
anterior end to the right; (d) Right view of carapace (KDRC-ND-006), anterior end to the right. Scale bars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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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라남도�백악기�개형충�동물군들의�생층서
학적�의의

5.1 ‘중기’백악기�개형충�군집(달리도층)
비록 전남 신안군 압해도의 달리도층에서는 불완

전 형태의 개형충 1종(Mongolocypris sp.)만 확인되

었으나, 층서적 연대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

가 될 수 있다. Mongolocypris속(genus)은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한반도, 중국, 일본, 몽골 및 극동러

시아)에 국한된 분포를 보이며(Choi and Huh, 2016), 
일부 종은 알래스카 지역까지 지리적 영역을 확장하

였다(Brouwers and De Deckker, 1993). 이 속의 첫 

출현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압트절 또는 알바절부

터 후기 백악기의 마지막 시기인 마스트리히트절까

지 존속하였다(Khand, 2000; Hou et al., 2002; Wang 
et al., 2012; Choi and Huh, 2016). 이들의 번성은 

알바절부터 이미 다양해지기 시작하여 후기 백악기

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하였던 개형충 분류군

이 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생층서를 대비하는데 중

요하다(Choi and Huh, 2016). 비록 달리도층의 개형

충 화석들이 불완전한 보존상태를 보이지만 Mongolo- 
cypris속의 생존연대를 통해 보았을 때 기존의 이매

패 Nagdongia 화석을 통한 연대 추정보다 달리도층

의 형성이 더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Kim et al. (2014)은 개형충과 동일 노두에서 산출

되는 이매패 Nagdongia sp.를 통하여 달리도층이 

경상분지의 낙동층과 하산동층과 대비될 수 있다고 

보고 층서연대를 발랑절 내지 바렘절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절대연령 측정 연구에 따른 선경상분지(pre- 
Gyeongsang Basin) 묘곡층과 경상분지 지층들에서 

산출되는 Nagdongia속의 연대 범위는 발랑절?에서 

압트절까지 넓은 편이다. 예를 들어 묘곡층은 U-Pb 
zircon 연대측정을 통해 138~127 Ma의 결과를 보

이며(Lee et al., 2015, 2018), 낙동층은 127~118 Ma 
(바렘절~초기 압트절), 그리고 하산동층은 118~112 
Ma를 나타낸다(압트절~초기 알바절)(see Lee, Y.I. 
et al., 2010; Kang and Paik, 2013; Lee, T.-H. et 
al., 2018). 따라서 확실한 종 동정이 이루어지지 않

은 Nagdongia의 산출로는 정확한 생층서 대비가 어

려운 실정이다. 또한 상기한 바(지질개요와 지질시

대에 대한 고찰)와 같이 상하부 지층들에 대한 기존 

연대측정 결과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모두 후기 백악기를 지시하는 점은 달리도층의 

연대가 Nagdongia로부터 추정한 결과보다 더 이후

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일성산층에서 산출된 대형 육식공룡알 Macroe- 

longatoolithus (in Huh et al., 2014)의 동아시아 일

대 층서적 하한은 전기 백악기의 마지막 시기인 알

바절이다(Simon, 2014). 따라서 달리도층 위에 놓

인 매월리응회암층의 절대연령 97 Ma (Kim et al., 
2014)와 화석 기록(개형충 Mongolocypris의 번성 

시점 및 대형육식공룡알의 층서범위)을 통한 층서

연대 추정은 전기 백악기 알바절 또는 이보다 다소 

젊은 후기 백악기의 첫 번째 시기인 세노마눔절로 추

정된다(그림 7).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인접 지역의 

함평분지(압트절?~알바절)에서 동일한 Mongolocypris
종(see Choi et al., 2017)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두 지역 간 동물군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2 후기�백악기�개형충�군집(순창함몰대�퇴적층�

및�안포응회암)
순창함몰대의 백양사층군 퇴적층에서는 Cyprideidae

과(Family)에 속하는 3종의 개형충이 확인되었으며

(Cypridea cf. barsboldi, C. sp. 및 Mongolocypris 
distributa), 여수 낭도의 안포응회암에서는 2종의 개

형충(Mongolocypris distributa 및 Candona sp.)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Cypridea barsboldi는 몽골의 

Nemegt층(후기 캄파니아절~전기 마스트리히트절)
과 중국의 Jiazhou층 및 Shanghu층(마스트리히트

절)에서 주로 산출된다(Szczechura, 1978; Wang et 
al., 2019). Mongolocypris distributa 역시 몽골과 중

국에 국한하여 분포하는 종으로 주로 후기 백악기 

캄파니아절부터 마스트리히트절까지 존속하였다(Szcze- 
chura, 1978; Hou et al., 2002; Ye et al., 2003; Neus- 
trueva et al., 2005; Van Itterbeeck et al., 2005; Wang 
et al., 2022).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순창함몰대 서부의 백양사층

군 내 현무암 및 응회암층 연대는 80 Ma로 알려져 

있다(Won et al., 1990). 개형충 화석이 산출된 퇴적

암층은 화산기원 지층보다 하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보다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록 

이 절대연령 연구에 대한 후속 조사나 검증은 아직

까지 진행된 바 없으나, 2종의 개형충 생존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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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순창함몰대 백양사층군

의 퇴적암층 연대는 캄파니아절로 판단된다(그림 7).
한편, 안포응회암이 분포하는 지역들의 연대 측

정값은 64~91 Ma (공룡발자국 및 개형충 산출지 일

대는 65~81 Ma)로 후기 백악기 산토눔절부터 마스

트리히트절까지 넓은 범위를 보인다(Park et al., 2003; 
Paik et al., 2006, 2009). 이 결과는 상기한 Mongo- 
locypris distributa의 생존 범위와 어느 정도 일치하

며, 퇴적층의 연대는 캄파니아절 내지 마스트리히트

절로 판단된다(그림 7). 함께 산출된 Candona sp.는 

다른 지역의 종들과 형태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찾기 어려워서 생층서 연대를 비교하기는 어

려운 편이다.

6. 전라남도�백악기�개형충�동물군들을�통한�
고환경�해석�의의

총 3개 지역의 퇴적층(신안 달리도층, 장성 순창

함몰대 퇴적층 및 여수 낭도 안포응회암)에서 산출

된 개형충 다양성은 단면 당 1~3종으로 극히 낮은 

편이다. 이는 인접한 함평분지(5속 10종)나 경상분

지 진주층(6속 8종, 또는 그 이상)보다 훨씬 낮은 종 

다양성을 보인다(see Choi et al., 2017, 2021). 이들 

지역에서 산출된 개형충은 모두 넓은 범위의 담수환

경에 적응한 Cypridoidea상과(Superfamily)에 속하

며, 여수 낭도의 Candona sp.를 제외하면 모두 멸종

한 Cyprideidae과의 종이다. 많은 수의 Cypridoidea
상과 개형충들은 넓은 범위의 환경에 적응한 것은 

물론이고, 건조한 환경을 견디는 휴면란(resting-egg)
을 낳을 수 있어서 영구적인 호소 및 일시적인 수서

환경(작은 호수, 연못 등) 모두에서 번성할 수 있다

(Horne and Martens, 1998). 이러한 생태적 장점으

로 인하여 Cypridoidea상과에 속하는 개형충들은 현

대적 담수 개형충들이 방산하기 시작한 후기 쥐라기

부터 현재까지 전세계적인 우점을 보인다(Sames and 
Horne, 2012). 연구지역들의 낮은 종다양성과 담수 개

Fig. 7. Possible age ranges of the sedimentary deposits in the studied areas, southwestern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stratigraphic ranges of ostracod species and the previous age dat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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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충 분류군 중 영구적인 수서환경에서만 서식하거나 
생태적 범위가 제한적인 Cytheroidea상과의 Timiria- 
seviinae아과(Limnocytheridae과)와 Darwinuloidea
상과의 종이 연구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점은 당시 

고환경이 일시적 또는 불안정한 수서환경임을 지시

하거나, 지리적 이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Horne, 2002; Sames and Horne, 2012; Wang 
et al., 2016; Choi et al., 2021; Santos Filho et al., 
2021). 특히, 안포응회암이 분포하는 여수 도서 지

역들에서 빈번한 화산활동과 함께 강우량 변동의 영

향으로 인한 호수공간의 팽창과 수축이 있었다는 점

(Paik et al., 2009)은 당시 개형충의 서식지가 불안

정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Limnocytheridae과 

중에서도 건조한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는 Limno- 
cytherinae아과의 종들이 산출되지 않는 것은 이 분

류군들이 선호하는 환경의 범위(염도 등)가 Cypridoidea
상과보다 훨씬 협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see Choi 
and Wang, 2023).

신안 압해도 달리도층의 퇴적환경은 극히 낮은 

생물다양성(개형충 1종 및 이매패 1종)과 협소한 함

화석 흑색 이암층으로 인해 소규모의 단기간 존재하

였던 호수로 해석된다. 하지만 불완전한 보존상태로 

인하여 정확한 화석화 과정(taphonomy)과 같은 정

보들은 향후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만 해석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 순창함몰대 백양사층군 퇴

적층의 개형충 화석들은 속성작용 중 패각의 용해 

등으로 인하여 보존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으나, 
좌우 패각들(valves)은 흩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배

갑(carapace)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수류의 영향

이 적은 수서환경에서 서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체 또는 작은 개체들(0.90 mm 이하)이 산출되지 

않는 점은 화석의 비교적 불량한 보존상태를 통해 

보았을 때, 작은 개체들의 얇은 탄산칼슘 배갑이 큰 

개체에 비해 용해 또는 지질활동에 의해 파괴되기 

쉽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

도 이 지층에서 가장 많이 산출되는 Mongolocypris 
distributa의 크기는 안포응회암에서 산출된 동일한 

종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러한 산출양상은 수중 환

경의 영양분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더딘 성장에 의하

거나, 성체 바로 이전의 준성체 단계(A-1 또는 A-2 
단계)의 유해군집으로 추측된다. 여수 낭도의 안포

응회암에서 산출된 개형충 군집은 Mongolocypris 

distributa의 성체 배갑 및 패각 산출이 좁은 면적 내

에 매우 밀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극소수의 Candona 
sp.를 포함한다. 이러한 군집 형태는 수심이 얕은 곳

에서 서식하다가 매우 강한 에너지에 의해 사후 이

동한 유해군집(high-energy tanatocoenosis)으로 해

석될 수 있으나(Whatley, 1983, 1988; Boomer et al., 
2003; Nye et al., 2008), 순창함몰대의 군집과 마찬

가지로 어린 개체들의 배갑이 용해 또는 파괴되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안포응회암 내 윤회퇴적층의 발달과 개형충의 매우 

밀집한 군집 형태는 당시 고환경이 정온한 호수의 

얕은 부분 또는 큰 호수 주변의 가뭄으로 인하여 분

리된 작은 호수나 물웅덩이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7.결�론

전라남도의 3개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층 

달리도층(신안 압해도), 순창함몰대 퇴적층(장성), 
안포응회암(여수 낭도)에서 총 3속 5종의 개형충 화

석(Cypridea cf. barsboldi, C. sp., Mongolocypris 
distributa, M. sp. 및 Candona sp.)이 확인되었으며, 
총 2개의 개형충 생층서 군집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

었다. (1) ‘중기’ 백악기 개형충 군집(달리도층): Mongo- 
locypris sp.의 산출과 기존 연대측정 비교를 통해 전

기 백악기 알바절 또는 후기 백악기 세노마눔절로 

추정된다; (2) 후기 백악기 개형충 군집(순창함몰대 

퇴적층 및 안포응회암): 기존 연대측정 결과와 두 퇴

적층에서 공통적으로 산출되는 Mongolocypris dis-
tributa와 순창함몰대의 Cypridea cf. barsboldi를 

통해 순창함몰대 퇴적층 연대는 캄파니아절, 그리고 

안포응회암의 연대는 캄파니아절 내지 마스트리히

트절로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지역의 개형충 다양성

은 매우 낮은 편이며, 경상권에 분포하는 경상분지

나 인접한 함평분지의 개형충 동물군의 종 구성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또한 담수 개형충의 특정 분류

군(Cypridoidea상과)에 속하는 종들만 산출되고, 장
기간 존속하는 호수 또는 서식 가능한 염도에서만 

서식하는 Cytheroidea 및 Darwinuloidea상과의 종

들의 부재는 개형충들의 서식지가 일시적인 수서환

경이었거나, 지리적인 장벽으로 인한 이동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개형충 화석들의 다양성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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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동물군의 고생태와 더 세밀한 층서연대를 기

술하기에 부족한 편이지만, 향후 더 많은 화석이 확

보된다면 아직까지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반도 서남부의 백악기 퇴적층 연대 대비와 고환경

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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