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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스 Micropterus salmoides는 농어목(Perciformes) 검정

우럭과(Centrarchidae)에 속하는 종으로서 식량 자원 확보

를 위한 목적으로 1973년 미국 Louisiana 주로부터 수산청

에 의해 최초 도입 되었으며 1973년 토교지, 1975년 조종

천, 1976년에는 팔당호에 방류되었다(김, 1997). 강한 어식

성 어종임에도 많은 포란수와 산란 후 산란장을 지키는 생

태적 특징 및 뚜렷한 천적의 부재로 인해 도입 방류 후 단

기간에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그 분포 범

위 또한 급격히 증가하여 전국의 형 댐 호 및 하천에 높

은 도로 서식하고 있다(이 등, 2002). 최 전장 60 cm까

지 성장하는 형 육식어로, 호소의 정수역이나 하천 하류

의 흐름이 느린 곳에 주로 서식하며, 염분이 있는 기수역에

서도 서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1997; NFRDI,

2007a). 산란은 수온 16~20�C일 때 수변부 주위에 산란장

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며, 최 10만개 이상 산란하고, 수컷

이 산란장을 지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ooke et al., 2001;

NFRDI, 2007a). 

배스의 유입 후 군집생태지수에 있어서 다양도의 감소,

우점도의 증가 및 종풍부도의 감소와 같이 수생태계의 건

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김

등, 1996; NFRDI, 2007b), 현재 배스가 생태계에 미치는 부

정적 향이 인정되어 1998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생

태계위해외래동식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면

에서의 연구 및 배스 개체수 감소를 위한 퇴치행사가 지속

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사용된 바 있

는 인공산란장 기법이 도입되어 연구 중에 있다(細谷∙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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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 2006; NFRDI, 2008). 

지금까지 배스의 식성에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

진 바 있으나 (김, 1997; Godinho et al., 1997; Azuma and

Motomura, 1998; Yodo and Kimura, 1998; 손과 변, 2001; 이

등, 2002; Maezono and Miyashita, 2003; Nobuyuki et al.,

2003; Maezono et al., 2005; 이 등, 2005; NFRDI, 2007a; 고

등, 2008), 배스의 유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식성의 변화

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입시

기의 차이에 따른 배스의 식성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

는데, 특히 옥정호와 용담호는 다른 형 댐 호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어 비교적 유사한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유입시기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두 인공 댐 호에서 서식하는 배스의 먹이생물종을 비

교함으로써 배스의 유입 시기의 차이가 담수 생태계 생물

상 변화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 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옥정호는 전라북도 임실군과 정읍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만수면적 26.5 km2에 총 저수량 4억 3천만 톤의 담수호로

서 1925년 조성 후 1965년 개축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

이다. 배스의 최초 유입은 1990년과 1992년 사이에 양식된

개체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Fig. 1A) (김 등, 1996).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용담호는 31.6 km2의

만수면적과 8억 1천만 톤의 총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에서 5번째로 큰 담수호이다. 2001년에 완공되었으며 배스

의 유입은 2004년 이전에 인위적인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

정된다(Fig. 1B). 

2. 실험방법

1) 채집방법 및 시기

배스의 채집은 인조 미끼를 이용한 낚시를 사용하 으며,

낚시용 전문보트에 탑승한 2인 1조로, 조사기간 중에 2~3

조가 2일간 조사하 다. 조사 횟수는 옥정호의 경우 2007

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0회, 용담호의 경우 2008

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11회 결빙되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월 1회 이루어졌으며, 채집된 배스는 현장에서 체

중, 전장 및 체장을 측정하 다.

2) 먹이생물의 분석

배스의 위를 절개하여 먹이생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을

조사하 으며, 먹이 생물 중 어류의 동정은 김 등(2005)의

검색표를 기준으로 하 으며 분류체계는 Nelson (2006)을

따랐다. 수서곤충의 동정은 윤(1995)에 따랐으며, 전체적인

먹이생물의 분류는 동정 가능한 분류군까지 분석하 다. 먹

이생물의 분석 결과는 먹이생물의 상 풍부도(relative abun-

dance, RA), 생체량비, 출현빈도, 상 중요성지수 순으로 나

타내었으며, 출현빈도(Fi)와 상 중요성지수(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Pinkas et al., 1971)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

여 구하 다.

Fi==Ai/N×100

(Ai: i 먹이생물이 발견된 어류의 개체수, N: 먹이생물이

발견된 어류의 총 개체수)

IRI==(N++W)×F

(N: 위 내용물에서 발견된 총 먹이 개체수 중 해당 먹이

생물이 차지하는 백분율, W: 위 내용물의 전체 무게 중

해당 먹이생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백분율, F: 해당 먹이

생물의 출현빈도)

또한 두 조사지점에서 채집된 배스의 비만도(Condition

factor, K)를 측정하여 양 상태를 분석하 다. 비만도의 측

정은 Fulton’s Condition Factor (Zhang, 1991)를 사용하 다. 

K==W (g) / SL (mm)3×103

(W: 무게, SL: 체장)

Fig. 1. Map showing the study localities of Micropterus salmoides in
2007~2009 from Korea. A: Lake Okjeong (Imsil-gun, Jeollabuk-do),
B: Lake Yongdam (Jinan-gun, Jeolla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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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체장 분포

옥정호에서 채집된 배스는 총 598개체로 체장 범위는 78

~427 mm로 나타났다. 체장 분포 중 300~350 mm 범위의

집단이 32.4%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으며, 250~300 mm 범

위의 집단이 29.2%를 나타내 다음으로 많이 채집되었다

(Fig. 2A). 용담호의 경우 총 1,135개체의 배스가 채집되었

으며, 체장 범위는 133~474 mm 다. 옥정호와 마찬가지로

300~350 mm 범위의 집단이 46.4%로 가장 많이 채집되었

으나, 300 mm 이상인 개체의 비율에서는 옥정호의 경우 44

%인 반면 용담호의 경우 64%로 나타나 채집된 총 개체수

와 비교하 을 때, 용담호에서 채집된 배스 집단의 크기가

옥정호에 비해 전체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B). 

2. 위 내용물

옥정호에서 채집된 배스의 전체 위 내용물 조성을 조사

한 결과(Table 1), 개체수에 한 상 풍부도(relative abun-

dance)는 어류 (Fishes)가 93.3%로 가장 높았고, 십각류

(Decapoda) 4.1%, 곤충류 (Insecta) 2.1%, 양서류 (Anura)

0.2% 순으로 나타났다. 생체량 분석에서도 어류가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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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ndard length frequency of M. salmoides in Lake Okjeong
(A) and Lake Yongdam (B) from 2007 to 2009.

Table 1. Stomach contents composition of M. salmoides in Lake Okjeong by frequency of total number (TN), total weight (TW), total occurrence
(TO)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Species TN (%) TW (%) TO (%) IRI (%)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Decapoda 31 (4.2) 30.0 (4.2) 27 (7.3) 61.7 (1.4)
Class Insecta

Orthoptera 1 (0.1) 0.1 (0.1) 1 (0.3) 0.1 (++)
Dermaptera 1 (0.1) 0.1 (0.1) 1 (0.3) 0.1 (++)
Hemiptera 3 (0.4) 0.3 (0.1) 3 (0.8) 0.4 (0.1)
Coleoptera 1 (0.1) 0.1 (0.1) 1 (0.3) 0.1 (++)
Hymenoptera 2 (0.3) 0.2 (0.1) 2 (0.5) 0.2 (++)
Unidentified insect 8 (1.1) 0.3 (0.1) 3 (0.8) 0.9 (0.1)

Phylum Chordata
Class Osteichthyes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13 (1.8) 45.4 (6.4) 12 (3.3) 26.6 (0.6)
Hemibarbus labeo 3 (0.4) 25.6 (3.6) 2 (0.5) 2.2 (0.1)
Hemiculter eigenmanni 178 (24.1) 230.7 (32.6) 57 (15.5) 875.3 (19.5)
Misgurnus anguillicaudatus 1 (0.1) 0.7 (0.1) 1 (0.3) 0.1 (++)
Cobitis tetralineata 4 (0.5) 8.7 (1.2) 4 (1.1) 1.9 (0.1) 
Hypomesus nipponensis 186 (25.2) 150.3 (21.2) 52 (14.1) 653.8 (14.6)
Lepomis macrochirus 4 (0.5) 19.4 (2.7) 4 (1.1) 3.6 (0.1)
Micropterus salmoides 1 (0.1) 0.1 (0.1) 1 (0.3) 0.1 (++)
Rhinogobius brunneus 5 (0.7) 1.4 (0.2) 3 (0.8) 0.7 (0.1)
Tridentiger brevispinis 12 (1.6) 8.2 (1.2) 8 (2.2) 6.0 (0.1)
Unidentified fish 283 (38.3) 131.7 (18.6) 185 (50.1) 2852.4 (63.5)

Class Amphibia
Anura 2 (0.3) 54.8 (7.7) 2 (0.5) 4.3 (0.1)

Total 739 (100) 708.1 (100) 369 (100) 449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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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류가 7.7%, 십각류 4.2%, 곤충류 0.1%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특히 양서류의 경우 개체수는 많지 않았으나 생체

량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 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출현빈도의 경우도 어류가 가장 높은

값인 89.1%를 나타냈고, 십각류가 7.3%, 곤충류가 2.9%, 양

서류가 0.5%를 각각 기록하 다. 개체수에 한 상 풍부

도, 생체량, 출현빈도를 이용한 상 중요성에 의한 결과에서

어류가 98.4%의 비율을 보여 옥정호 배스 집단의 가장 중

요한 먹이생물은 어류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의 먹이생물

은 십각류(1.3%), 양서류(0.1%), 곤충류(0.04%) 순으로 나

타났다. 이중에 어류는 소화되어 동정이 불가능한 종을 제

외하고 총 10종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 치리, Hemiculter

eigenmanni가 19.4%의 가장 높은 상 중요성지수값을 보

고, 빙어, Hypomesus nipponensis가 두 번째로 높은 값인

14.5%를 나타냈다. 그 밖에 참몰개,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spinis, 블루길, Lepo-

mis macrochirus, 누치, Hemibarbus labeo, 줄종개, Cobitis

tetralineata 등을 섭식하 다. 

한편 용담호에서 채집된 배스의 전체 위 내용물 조성을

관찰한 결과(Table 2), 상 풍부도의 경우 십각류가 70.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류 28.2%, 곤충류 0.9%를 보

다. 그러나 생체량 분석에서는 어류가 87.0%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 개체수 비의 분석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십각류

는 12.1%의 생체량 비를 보여 두 번째로 높았으며, 곤충류

는 0.7%를 보 다. 출현비의 경우도 어류가 가장 높은 값

을 보 으며(60.1%), 십각류(37.0%), 곤충류 (2.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 중요성지수값에서는 십각류가 70.1%

로 가장 높아 용담호 배스의 경우 십각류가 가장 중요한 먹

이생물임이 확인되었다. 어류의 경우 29.8%, 곤충류의 경우

0.02%로 나타났다. 

용담호 배스의 먹이생물 중 어류는 총 16종이 확인되어

옥정호에 비해 다양한 어종이 섭식되었다. 6.0%의 상 중

요성지수값을 나타낸 빙어가 어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먹

이생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블루길이 1.9%, 피라미,

Zacco platypus가 1.5%를 각각 보 다. 그 밖에 끄리, Opsa-

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어, Rhinogobius brunneus,

Table 2. Stomach contents composition of M. salmoides in Lake Yongdam by frequency of total number (TN), total weight (TW), total occurrence
(TO)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Species TN (%) TW (%) TO (%) IRI (%)

Phylum Arthropoda
Class Crustacea

Decapoda 2643 (70.8) 386.3 (12.2) 350 (37.0) 3071.3 (70.1)
Class Insecta

Ephemeroptera 2 (0.1) 0.2 (0.1) 1 (0.1) 0.1 (++)
Odonata 5 (0.1) 3.1 (0.1) 5 (0.5) 0.1 (++)
Orthoptera 9 (0.2) 9.8 (0.3) 7 (0.7) 0.4 (0.1)
Hemiptera 1 (0.1) 0.4 (0.1) 1 (0.1) ++

Homoptera 5 (0.1) 3.5 (0.1) 4 (0.4) 0.1 (++)
Coleoptera 4 (0.1) 4.6 (0.2) 3 (0.3) 0.1 (++)
Diptera 1 (0.1) 0.1 (+) 1 (0.1) 0.1 (++)
Hymenoptera 7 (0.2) 1.9 (0.1) 5 (0.5) 0.1 (++)

Phylum Chordata
Class Osteichthyes

Cyprinus carpio 2 (0.1) 1.6 (0.1) 2 (0.2) 0.1 (++)
Pseudorasbora parva 1 (0.1) 6.5 (0.2) 1 (0.1) 0.1 (++)
Pungtungia herzi 1 (0.1) 9.9 (0.3) 1 (0.1) 0.1 (++)
Squalidus gracilis majimae 6 (0.2) 5.2 (0.2) 5 (0.5) 0.2 (++)
Hemibarbus labeo 1 (0.1) 26.4 (0.8) 1 (0.1) 0.1 (++)
Hemibarbus longirostris 1 (0.1) 3.8 (0.1) 1 (0.1) 0.1 (++)
Pseudogobio esocinus 1 (0.1) 12.3 (0.4) 1 (0.1) 0.1 (++)
Microphysogobio yaluensis 3 (0.1) 4.1 (0.1) 3 (0.3) 0.1 (++)
Zacco platypus 54 (1.5) 397.2 (12.5) 46 (4.9) 68.0 (1.6)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38 (1.0) 493.3 (15.6) 34 (3.6) 59.6 (1.4)
Hemiculter eigenmanni 3 (0.1) 11.3 (0.4) 3 (0.3) 0.1 (++)
Hypomesus nipponensis 292 (7.8) 557.7 (17.6) 98 (10.4) 263.4 (6.0)
Siniperca scherzeri 2 (0.1) 23.6 (0.7) 2 (0.2) 0.2 (++)
Lepomis macrochirus 81 (2.2) 310.7 (9.8) 67 (7.1) 84.8 (1.9)
Micropterus salmoides 23 (0.6) 210.4 (6.6) 17 (1.8) 13.0 (0.3)
Rhinogobius brunneus 190 (5.1) 16.7 (0.5) 42 (4.4) 25.0 (0.6)
Unidentified fish 356 (9.5) 667.7 (21.1) 245 (25.9) 792.9 (18.1)

Total 3732 (100) 3168.2 (100) 946 (100) 4379.7 (100)



배스 등을 섭식한 것을 확인하 다. 한편 옥정호에서 가장

높은 상 중요성지수값을 보인 치리의 경우 용담호에서는

단 3마리만이 포식되어 차이를 보 다. 

3. 성장에 따른 먹이조성의 크기 변화

배스의 체장변화에 따른 먹이생물 종 변화를 관찰한 결

과, 전 개체군에서 어류가 99% 이상을 차지하 다(Fig. 3A).

용담호의 경우, 300 mm 이하 개체군의 먹이생물은 십각류

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어류가 46%를 나타내 십각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300~400 mm의 개체군에서는

십각류의 비율이 감소하여 20% 이하로 낮아진 반면, 어류

의 비율은 증가하여 80% 이상을 나타냈다. 한편, 400 mm 이

상의 개체군에서는 어류에 한 선호도가 99% 이상으로

매우 높아, 어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임을 확인하 다

(Fig. 3B). 

4. 과거의 먹이생물 비교

옥정호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조사된 자료와 본 연구

를 비교한 결과(고 등, 2008), 과거 2.2%의 상 풍부도를

보 던 십각류의 비율이 2007년에 1.4%로 감소하 고, 95.6

%를 나타냈던 어류의 상 풍부도가 98.4%로 증가하 다

(Fig. 4A). 용담호의 경우 2007년 8월 78.7% 던 십각류의

상 중요성지수값이 1년 후인 2008년 8월 72.9%로 낮아

졌고, 21.3% 던 어류의 상 중요성지수값이 25.7%로 높

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Fig. 4B). 

고 찰

배스는 주로 어류와 십각류 및 곤충류 등을 섭식하며 그

밖에 양서류, 연체동물(Mollusca) 및 파충류(Reptilia)까지

204 이완옥∙양 현∙윤승운∙박종

Fig. 3. Ontogenetic changes in feeding habits of M. salmoides by IRI
in Lake Okjeong (A) and Lake Yongdam (B) from 2008 to 2009.

Fig. 4. Comparison of stomach contents changes by IRI (A, Lake
Okjeong) and RA (B, Lake Yongdam) of M. salmoides with past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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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섭식한다고 보고되었다(김, 1997; Godinho et al., 1997;

Azuma and Motomura, 1998; Yodo and Kimura, 1998; 손과

변, 2001; 이 등, 2002; Maezono and Miyashita, 2003; Nobu-

yuki et al., 2003; Maezono et al., 2005; 이 등, 2005; NFRDI,

2007a; 고 등, 2008). 또한, 1년 미만의 치어에서는 동물플랑

크톤(Zooplankton)을 섭식한 경우가 확인되기도 하 다(손

과 변, 2001; NFRDI, 2007a). 본 연구에서도 배스의 먹이생

물이 어류와 십각류 및 수서곤충(Aquatic insect), 육상곤충

(Terrestrial insect), 양서류 등으로 확인되어 지금까지의 연

구결과와 비슷하 다. 

댐 건설로 인해 형성된 인공 호수는 서식처가 유수성에

서 정수성으로서 변화되어 정수성 어류들이 자연스럽게 증

가하게 된다(손 등, 1997). 또한 호수의 정수화는 담수의 순

환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유기물의 양을 급격히 증가시키

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와 같은 환경 변화는 이를 먹이자

원으로 하는 저서성 무척추동물상의 변화와 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Hwakes, 1979). 특히 댐 호의 형성과 관련하여

십각류는 유기물 섭식을 통해 부 양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FRDI, 2007a). 본

연구에서 조사지점으로 선정한 옥정호와 용담호에서 십각

류의 자원량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었으나, 옥정호의

경우 1990년 초반까지 십각류의 어획이 어민의 주 소득

원이 될 정도로 풍부하 던 점과, 용담호의 경우 본 조사에

서도 다량의 십각류가 배스에 섭식된 부분을 고려하면 옥정

호와 용담호도 다른 형 댐 호와 서식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옥정호와 용담호에 서식하는 배스

의 먹이생물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십각류의

섭식비율이었다. 옥정호의 경우 십각류의 전체 섭식비율은

상 풍부도, 생체량 비, 출현빈도 및 상 중요성지수값에서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 으며, 반면 어류의 섭식비율은

전 항목에서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옥정호 배스

의 주요 먹이자원이 어류임을 알 수 있었다. 용담호 배스

집단의 경우 상 풍부도와 상 중요성지수값 부분에서는

십각류가 70%가 넘는 비율을 나타낸 반면, 생체량 비와 출

현빈도에서는 어류의 값이 각각 80%와 60% 이상을 나타

내 용담호에서는 십각류와 어류가 주요 먹이자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종의 변화 및 먹

이생물의 크기 변화를 조사한 결과 용담호에서 십각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것이 주로 300 mm 이하의 개체군임이 확

인되었으며, 300 mm 이상의 체장을 가진 개체군들은 옥정

호와 용담호 모두 공통적으로 어류의 섭식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배스의 먹이생물 종 변화에 관연 연구 중 Garcia-Ber-

thou (2002)에 의하면 가랑이 체장(Fork length) 300 mm 이

하의 개체군의 주요 먹이생물은 십각류이며, 300 mm 이상

의 개체군은 십각류나 큰 어류를 섭식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용담호와는 어느 정도 일치하 으나, 옥정호에서 확인

된 먹이생물과는 차이를 보 다. 반면 Lorenzoni et al.

(2002a)는 1년 미만의 어린 개체에서만 어류가 주요 먹이

생물로 나타났고, 1년생 이상의 연령 에서는 모두 십각류

가 주요 먹이생물로 보고되었는데, 이 연구 역시 전 연령

에서 어류가 주요먹이로 나타난 옥정호나 3년 이상 성장한

개체군에서 어류가 주요먹이로 나타난 용담호와는 조적

이었다. 배스의 먹이 선호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배스

의 먹이 생물 선택은 서식처 주변에 존재하는 먹이생물의

풍부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특정 종에 한 선택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 다(He et al., 1994; Hickley et al.,

1994; Godinho et al., 1997; Lorenzoni et al., 2002a).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용담호와 옥정호의 먹이생물 종의 차

이 역시 각각의 서식처에 존재하는 먹이생물의 풍부도 차이

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댐이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용담호가 축조된 지 오래된 옥정호에 비하여 십

각류가 풍부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용담호의 배스에서 십각

류의 포식비율이 높았다. 한편 먹이생물의 전체 종 조성 및

섭식된 주요 어종을 관찰한 결과 어류의 섭식비율이 현저

하게 높았던 옥정호에서는 총 10종의 어류가 확인된 반면,

그 보다 낮은 비율의 어류가 섭식된 용담호에서는 총 16종

의 어류가 확인되어 옥정호에서 배스의 먹이로 이용되는

어류가 더욱 단조롭게 나타났다. 특히 옥정호의 경우 치리

와 빙어를 매우 많이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연구에 비해 두 지역 모두 배스의 먹이생물로 십각류가 감

소하고, 어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Fig. 4), 특

히 옥정호의 경우 배스 유입 전 십각류의 분포 도가 매우

높았다는 탐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배스의 먹이활동과 십각

류의 감소가 서로 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배스의 주 먹이생물인 어류와 십각류를 제외한 먹이생물

의 상 중요성지수값을 비교해 보면 옥정호와 용담호에서

각각 0.14%, 0.02% 등으로 나타나 옥정호에서 더 높은 비

율을 차지하 다. 이는 특정 어종에 한 높은 의존도 및

어류와 십각류 이외의 먹이 생물에 한 상 중요도의 증가

는 그 수역에 존재하는 먹이생물의 풍부성이 낮아졌음을 의

미한다. 배스 유입 후 30년 이상 지난 팔당호나 토교지의

먹이생물의 개체수비에서 어류 이외의 육상곤충, 수서곤충

및 연체동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요 먹이원인

어류의 도가 상 적으로 그 만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

며(이 등, 2005), 배스의 주 먹이생물이 어류와 십각류인 것

을 감안하면 배스의 섭식활동이 어류와 십각류의 분포 도

를 감소시키는데 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배스가 유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옥정호에서 나타난 현

상인 어류상의 단순화, 십각류의 감소 및 주 먹이생물 이외

의 분류군에 한 섭식율의 증가와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



다. 또한, 배스가 유입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용담호에서

십각류의 분포 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을

때(Fig. 4), 가까운 미래에 옥정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

류에 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십각류의 분포 도가 급감하

는 등 먹이생물 종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먹이생물 종의 변화가 수생태계의 교란과 관련된 만

큼 배스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요 약

도입시기의 차이에 따른 배스의 먹이생물을 비교하기 위

해 배스 유입 후 약 20년이 지난 옥정호와 약 10년이 지난

용담호에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배스를 채집

한 후 먹이생물을 분석하 다. 두 조사지점의 먹이생물을

비교한 결과 옥정호 배스의 경우 어류가, 용담호의 경우 십

각류가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임을 확인하 다. 두 조사지점

사이에서 나타난 십각류의 섭식 차이는 옥정호에 분포하는

십각류의 분포 도가 용담호에 비해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며, 이러한 십각류의 분포 도 감소는 배스의 섭식활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용담호에서는 2007년에 비

해 2008년 십각류의 섭식 비율이 감소하고 어류의 섭식 비

율이 증가하 는데, 이 또한 옥정호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배스의 섭식활동과 관련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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