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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는 농어목 Perciformes 꺽지과 

Centropomidae에 속하는 담수어류이며,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큰 강에 비교적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대형 댐

호에도 흔하게 서식하고 있다 (Kim, 1997). 꺽지과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22종이 알려져 있고 (Nelson, 2006) 우리나라에

는 2속 3종이 분포한다 (Kim and Park, 2007). 이들 2속 3종 중

에 꺽지속 (Coreoperca) 어류에는 꺽지 C. herzi와 꺽저기 C. 
kawamebari가 있으며, 쏘가리속 (Siniperca) 어류에는 쏘가리 

S. scherzeri 1종이 보고되어 있다. 쏘가리는 중국에도 전국적

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중국 남방에 분포하는 집단은 중국 북

방과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집단과 유전적 연구를 통하여 다른 

분류군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서, 종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Kim and Song, 2011; Lee et al., 2012).
식용과 낚시대상 종으로 중요한 내수면 수산자원인 쏘가리

는 종묘생산과 양식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양식에 이르지 못하고 일부 생활사와 종묘생산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Na and Baek, 1977; Lee et al., 1992, 1997). 최근 

인공적인 대량 부화기술은 확립되었지만, 부화 직후부터 살아

있는 어린 물고기를 먹이로 사육하기 때문에 생산된 종묘의 

수가 한정되어 인공적으로 생산된 종묘는 고가로 거래되고 있

다. 또한 쏘가리는 대형 하천과 댐호에서 어업인의 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식용으로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지

속적인 완전양식 연구가 필요하였다 (Lee et al., 1997, 2012; 
Myoung et al., 2001). 쏘가리의 종묘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연

구는 오래전부터 수행되었으며 (Uchida, 1939; Na and Baek, 
1977), 먹이에 따른 양성에 관한 연구 (Lee et al., 1992), 산란 

생태 및 초기 생활사에 관한 연구 (Lee et al., 1997), 기아가 체

형, 생존 및 공식에 미치는 영향 (Myoung et al., 1999) 등의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내에 분포하는 집단의 분류학적 

연구 (Park, 2001)와 쏘가리 자치어의 골격의 발달 (Myoung et 
al., 2001) 등 연구도 수행되었다.

수산통계자료에 의하면, 쏘가리의 어업생산량은 1990년 

217톤이었으나, 2003년에 39톤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종묘

생산 성공으로 치어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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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3톤으로 약간 회복되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

17조에서 쏘가리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쏘가리의 생산량은 아직도 100톤까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MOF, 2016). 특히 쏘가리의 자연 서

식지에서 기초생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며 (Lee et al., 
2012), 주요 서식처인 대형 댐호에서 성장 및 계절별 식성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형 댐호인 소양호에 서식하고 있는 쏘가리 개체군의 먹이습성

을 조사하여 향후 쏘가리 자원회복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본 연구는 소양호에서 소양강 상류와 인접하여 수심이 얕으

며 하천 특성을 보이는 St. 1 (상류), 소양강댐과 인접하여 수심

이 깊은 St. 3 (하류), 소양호 중류인 St. 2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쏘가리를 채집하였으며, 각 조사지점의 행정구역과 GPS좌표

는 아래와 같다 (Fig. 1).

St. 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상수내리 (E128°03′16.00″, N37° 
59′38.07″)

St. 2: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E127°55′14.52″, N38° 
00′01.66″)

St. 3: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E127°49′41.84″, N37° 
56′36.71″)

2. 조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쏘가리는 채집이 어려운 동절기를 제외한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소양호 각 조사지점에서 자망을 이

용하여 채집하였다. 쏘가리 채집을 위하여 사용된 자망의 크기

는 길이 20~50 m, 높이 1.0~1.2 m, 외망목내경 400 mm, 내망

목내경 54 mm이었고, 오후 6~7시에 자망을 설치하고 다음날 

오전 5~7시에 양망하여, 약 12시간 동안 그물을 설치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즉시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수용한 후 실

험실로 운반하여 각 개체의 전장 (total length), 체장 (standard 
length, SL; 0.1 cm)과 체중 (body weight; 0.1 g)을 측정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채집된 쏘가리 시료는 총 332개체 (107~321 

mm, SL) 이었다.
식성조사를 위하여 소화관의 위 (stomach) 부분을 분리한 뒤, 

해부현미경을 이용하여 위 내용물 (stomach contents)을 분석하

였다. 위 내용물 중 새우류는 한국새우류도감 (NFRDI, 2001), 
어류는 한국의 민물고기 도감 (Kim et al., 2005; Kim and Park, 
2007) 등을 참고하여 동정하였으며, 종류별로 개체수를 계수하

였다. 먹이생물의 분석결과는 각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그리고 습중량비 (%W)로 나타내었으며, 다음 

식을 통하여 구하였다 (Wotton, 1990).

%F = Ai/N × 100
%N = Ni/Ntotal × 100
%W = Wi/Wtotal × 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발견된 쏘가리의 

개체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쏘가리의 총 개체수, Ni
 (Wi)는 

해당 먹이생물의 개체수 (습중량), Ntotal
 (Wtotal)은 전체 먹이개체

수 (습중량)이다. 먹이생물의 상대중요성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를 구하였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성

지수비 (%IRI)로 나타내었다 (Pinkas et al., 1971).

IRI = (%N + %W) × %F

체장별 먹이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쏘가리 시료를 

가장 작은 크기로부터 30 mm 간격으로 구분하였다 (<151 mm, 
n = 14; 151~180 mm, n = 45; 181~210 mm, n = 169; 211~240 

mm, n = 76; >240 mm, n = 28).

결     과

1. 위 내용물 조성

소양호에서 채집된 쏘가리 총 332개체의 위 내용물을 분석

한 결과, 위 내용물이 전혀 없었던 개체는 135개체로 공복율

은 40.7%이었다. 위 내용물이 발견된 197개체 중 소화가 많

이 되어 먹이생물 분석이 어려운 22개체를 제외한 175개체

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Table 1),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

은 어류로 출현빈도 73.9%, 개체수비 86.6%, 습중량비 90.3%,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s in the Soyang Lake, Korea (St. 
1: upper, St. 2: middle, St. 3: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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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중요성지수비 96.3%이었다. 어류 중에서 소화가 진행되

어 동정이 어려운 미동정 어류를 제외하면 빙어 Hypomesus 
nipponensis가 전체 먹이생물 중 상대중요성지수비 91.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치리 Hemiculter eigenmanni, 
밀어 Rhinogobius brunneus 순이었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출현빈도 26.9%, 개체수비 13.5%, 습중량비 9.6%, 
상대중요성지수비 3.7%를 나타낸 새우류 (shrimps) 이었다. 
새우류 중에서도 미동정된 새우류를 제외하면 징거미새우 

Macrobrachium nipponense가 상대중요성지수비 2.8%, 줄새

우 Palaemon paucidens가 0.5%를 차지하였다.

2. 성장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쏘가리의 성장에 따른 먹이 조성을 분석한 결과 (Fig. 2), 가
장 중요한 먹이생물인 어류 섭식 비율은 체장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체장 211 mm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개체가 어

류를 섭식하였다. 대부분의 먹이생물을 차지하는 어류 중 빙

어의 상대중요성지수는 가장 작은 체장인 개체군 (<150 mm)
에서 16.8%로 낮았으며,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여 체장 241 

mm 이상 개체군에서는 빙어가 99.1%를 차지하였다. 새우류 

섭식 비율은 체장 150 mm 이하 그룹에서 24.6%로 가장 높았

으며, 체장이 커짐에 따라 감소하였다.

3. 월별 공복율과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먹이를 섭식하지 않아 공복인 비율은 4월에 25.4%로 가장 

낮아 비교적 활발히 먹이섭취를 하였지만, 이후 공복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0월에는 95.7%로 대부분의 개체가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있었다 (Fig. 3). 공복인 개체를 제외한 

쏘가리의 월별 먹이생물 조성을 살펴보면 조사기간 동안 대부

분의 개체가 어류를 섭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새우류를 섭식

하였다. 어류가 차지하는 먹이의 상대중요성지수비는 4월, 8
월, 9월, 11월에 100%로 대부분의 개체가 어류를 섭식하고 있

었다. 새우류는 10월에 100%로 높았지만, 1개체만 먹이를 섭

식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다. 6월과 7월에는 24.5~28.1%
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시기에 비해 새우류 섭식비율이 높

았다 (Fig. 4). 먹이생물 어류 중 빙어의 상대중요성지수는 4월

과 5월에 각각 96.5%, 93.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7월에

는 5.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Siniperca scherzeri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of individuals (%N), wet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Prey organisms %F %N %W %IRI

Shrimps   26.1   13.4     9.7 3.7
Palaemonidae Palaemon paucidens     7.7     3.3     1.3 0.5

Macrobrachium nipponense   12.6     7.3     7.6 2.9
Unidentified Unidentified shrimps     5.8     2.8     0.9 0.3

Fishes   73.9   86.6   90.3 96.3
Cyprinidae Carassius auratus     0.5     0.5     1.6 <0.1

Pseudorasbora parva     1.0     0.3     0.8 <0.1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1.0     0.9     3.3 0.1
Zacco platypus     0.5     0.3     1.9 <0.1
Hemiculter eigenmanni     0.5     0.8     2.3 <0.1

Cobitidae Iksookimia koreensis     0.5     0.2     0.8 <0.1
Osmeridae Hypomesus nipponensis   45.4   69.9   63.2 91.9
Centrachidae Lepomis macrochirus     0.5     0.3     0.4 <0.1
Gobiidae Rhinogobius giurinus     1.9     0.8     1.0 0.1

Rhinogobius brunneus     0.5     0.2     0.2 <0.1
Tridentiger brevispinis     1.0     0.3     0.7 <0.1
Unidentified gobiidae fishes     9.2     6.1     5.6 1.6

Unidentified Unidentified fishes   11.6     6.1     8.5 2.6

Total 100.0 100.0 100.0 100.0

Fig. 2.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Siniperca scherzeri 
diets based on %IRI in relation to standard length in the Soyang Lake 
from April to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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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지점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

조사수역인 소양호의 상류, 중류와 하류에서 먹이생물 조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지점별 먹이생물의 출현비율을 

살펴보면 하류지점에서 어류가 99.1%로 중요한 먹이생물이었

으며, 중류에서는 88.1%, 상류지점에서 79.8%로 하류에서 시

작하여 중류, 상류 순으로 어류의 섭식빈도에 차이를 보였다. 
새우류는 어류와 반대로 상류지점에서 20.2%로 가장 높았고, 
중류와 하류는 각각 11.9%, 0.9%를 차지하여 조사지점에 따

라 차이를 보였다 (Fig. 5). 먹이생물 어류 중에서 빙어의 상대

중요성지수는 상류와 중류는 각각 73.8%, 69.6%를 차지하였

으나, 하류지점은 95.7%로 섭식비율이 매우 높았다.

고     찰

쏘가리는 주로 어류를 섭식하는 어식성 어류로 알려져 있지

만, 어린 개체를 중심으로 새우류를 일부 섭식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 하루살이류 (Ephemeroptera), 복족류 (Gastropoda) 및 

육상곤충 (Terrestrial insects)까지도 소량이지만 섭식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Wu et al., 1997; Lee et al., 1997, 2012). 소양

호에서 이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년생 개체군은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피라미 Zacco platypus, 잉어 Cyprinus 
carpio를 섭식하였고, 만 1년생 이상 개체들은 피라미 Z. 
platypus, 블루길 L. macrochirus, 새우 등을 포식한다고 알려

져 있다 (Lee et al., 1997). 본 조사결과에서도 쏘가리의 주요 

먹이생물은 어류였고, 다음으로 새우류로 확인되어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2). 본 연구에서 소양호

산 쏘가리의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어류를 포식한 

개체수의 비가 91.1%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어식성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전 소양호에서 조사한 쏘가리의 위 내용물에서 

어류가 89.3%를 보였던 결과와 유수역인 강에서 조사한 섬진

강 90%와 임진강에서 94.3%와 비교하여도 모두 비슷한 경향

을 보였다. 이는 먹이 종류가 서식처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

지만, 어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90% 내외로 높은 먹이 선

택성을 보였다 (Lee et al., 1997, 2012). 조사지점에 따른 먹이

생물 섭식 비율은 하류지점에서 어류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다음은 중류지점 그리고 상류지점 순이었으나, 모두 큰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Fig. 5).
위 내용물 중 섭식한 어류의 종수 및 우점종의 비율은 소양

호에서는 블루길 (28.6%) 등 3종 (Lee et al., 1997), 섬진강에서

는 참몰개 (7.5%) 등 9종, 임진강에서는 참중고기 (7.4%) 등 8
종 (Lee et al., 2012)을 섭식하여, 본 조사에서 빙어 (70.5%) 등 

11종인 것과 비교하여 먹이 생물 종수는 다양하였지만, 특정 

먹이생물을 집중적으로 섭식하여 이전 조사결과와 차이를 보

였다 (Table 2). 본 조사에서 소양호 쏘가리의 위 내용물 중 높

은 비율로 출현한 빙어는 많은 댐호와 저수지에 육봉형으로 

분포하고, 북한강 수계의 대부분 댐호에도 정착하여 서식하

고 있으며, 소양호에서는 수산자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Fig. 3. Monthly changes of empty stomach rate of Siniperca scherze-
ri in the Soyang Lake from April to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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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changes in composition of Siniperca scherzeri diets 
based on %IRI in the Soyang Lake from April to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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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sampling sites in composition of Siniperca 
scherzeri diet based on %IRI in the Soyang Lake from April to No-
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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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 et al., 1997; Byeon, 2015). 또한 빙어는 우리나라 대부

분의 댐호에서 쏘가리를 포함한 배스와 같은 어식성이나 육

식성 어류의 섭식 대상이 되고 있다 (Lee et al., 2009). Lee et 
al. (1997)의 조사에서는 소양호산 쏘가리의 위 내용물이 블

루길 (28.6%), 피라미 (25.0%) 순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빙어 

(70.5%)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블루길 (0.4%)은 매우 소량 

섭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이전 조사가 9월 동안 삼

각망으로 채집된 쏘가리를 대상으로 위 내용물을 분석한 반

면, 본 연구에서는 빙어가 쏘가리 서식지에 출현하는 4월을 포

함하여 11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소양호에서 전체적으로 풍

부한 빙어를 많이 섭식할 수 있는 시기까지 조사에 포함된 결

과로 사료된다. 소양호의 전체 어류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빙어는 2003년 피라미 다음으로 아우점종인 것을 제외하고, 
1997년과 2013년 모두 우점종으로 분포하였다 (Byeon et al., 
1997; Byeon, 2015). 이러한 결과는 빙어가 소양호 내에서 쏘

가리의 가장 중요한 먹이 자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빙어

는 봄철에 산란을 위해 집단으로 유영하여 유입하천에 모여드

는데, 이 시기는 쏘가리가 집중적으로 먹이를 섭식하는 월동 

후부터 산란시기까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잘 일치

하였다 (Fig. 4).
쏘가리는 주로 매복하여 먹이를 포식하기 때문에 먹이 사냥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e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기간 중 위 내용물이 관찰되지 않은 

개체수가 135개체로 공복율 40.7%를 나타내어, 이전에 보고

된 소양호 28.6% (Lee et al., 1997)에 비해서는 먹이 섭식 비

율이 낮았다. 그러나 섬진강 61.7%과 임진강 78.2%에 공복비

율보다는 먹이섭식 비율이 높았다 (Lee et al., 2012). 이러한 결

과는 댐호인 소양호에서 쏘가리가 먹을 수 있는 비교적 자원

량이 풍부한 빙어와 유영성 어종이 다량 서식하고, 먹이사냥

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반면, 하천에서는 상대적

으로 먹이가 되는 자원이 적고,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공간도 

적어서 서식처에 따라 공복율의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또한 하천에 서식하는 쏘가리의 경우 산란기를 마친 7월 

말 공복율이 높았지만, 소양호의 경우에는 산란기 직후에도 

공복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수온이 하강하여 쏘가리의 

먹이원이 되는 소형어류들의 활동이 감소하는 10월에 먹이 섭

식이 급격히 감소하여 공복율이 최고로 높아 먹이를 거의 섭

식하지 못하였다 (Fig. 3). 또한 여름철 깊은 곳에 서식하던 빙

어가 겨울철 다시 호수의 상층으로 이동하는 11월 이후에 쏘

가리가 섭식 행동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어류의 위 내용물에서 계절적 차이는 생리 및 환경적 변화

에 따른 먹이 이용과 관련이 있는데 (Wotton, 1990), 본 연구대

상종인 쏘가리의 월별 먹이 조성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전 계

절에 어류를 주로 섭식하였고, 계절별 먹이생물의 조성은 크

게 변하지 않았지만, 봄과 초여름까지 새우류를 함께 섭식하

다가 8월부터 새우류의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졌고, 체장이 작

을수록 새우류의 섭식 비율이 높았다 (Fig. 2). 쏘가리는 성장

함에 따라 빙어를 포함한 다양한 어류를 섭식하였으며, 특히 

빙어의 상대중요성지수는 체장이 커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주
로 어류와 십각류 및 곤충류 등을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쏘

가리와 경쟁종인 배스는 먹이 생물 선택에 있어 서식처 주변

에 존재하는 먹이생물의 풍부도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종에 

대한 선택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He et al., 
1994; Hickley et al., 1994; Godinho et al., 1997; Lorenzoni et 
al., 2002; Lee et al., 2009), 소양호에 서식하는 어식성인 쏘가

리도 본 연구결과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내수면의 중요한 수산자원인 쏘가리의 원 서식처에서 식

성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댐호와 

서식처를 대상으로 자망과 같이 수동적인 개체를 포획하는 어

구뿐 아니라 낚시와 같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개체를 채집할 

수 있는 어구를 사용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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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강 수계인 소양호에서 자망으

Table 2. Comparison of main prey items in the stomach contents of Siniperca scherzeri in Korea

Area Prey organisms Reference

Seomjin River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Pseudobagrus koreanus, Hemibarbus labeo, Ephemeroptera
Lee et al., 2012

Imjin River 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Zacco platypus, Carassius auratus, Decapoda

Soyang Lake
Lepomis macrochirus, Z. platypus, Cyprinus carpio, Decapoda Lee et al., 1997

H. nipponensis, S. japonicus coreanus, Rhinogobius giurinus, Macrobrachium nipponense Pres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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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집한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332개체의 식성을 조사

하였다. 조사한 쏘가리의 체장은 107~321 mm의 범위였으며, 
135개체는 공복상태였다. 쏘가리는 주로 어류와 새우류를 섭

식하였다.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로 어류인 빙어의 섭식비율이 

가장 높았고, 새우류는 징거미새우의 섭식비율이 높았다. 먹이

생물 중 어류 비율은 쏘가리의 체장이 커질수록 증가하였으

며, 계절별로는 6, 7, 10월을 제외하고 높았다. 소양호 상·중

류지역보다 하류지역에서 어류의 섭식비율이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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