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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강납줄개 Rhodeus pseudosericeus는 한국 고유종으로 잉

어과 (Cyprinidae), 납자루아과 (Acheilognathinae)에 속하는 소

형어류이며 (Kim and Park, 2007), 2012년 이후부터는 환경

부의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ME, 2012). 한강납줄개는 납줄개 R. sericeus로 Uchida 

(1939)에 의해 함경북도 동해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처음 보

고되었고, 이후 Chae and Yang (1993)에 의해 한강 수계인 섬

강 (공근면)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후 섬강 상류부에 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ong et al., 1995; Byeon, 1998). 
2001년 Arai et al.은 한강 (섬강과 흑천)에 서식하는 납줄개를 

한강납줄개 R. pseudosericeus로 신종 보고하였고, 이후 남한

강 지류인 주천강과 금당천, 북한강 지류인 조종천, 서해 독립

수계인 무한천과 대천천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E, 
1997~2012; NFRDI, 2009; Ko et al., 2011; Song et al., 2013; 
Jeon and Suk, 2014). 

한강납줄개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기재 논문인 Chae and 
Yang (1993)과 Arai et al. (2001)가 있고 출현기록은 지역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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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훈*·한미숙·권선만 1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1국립생물자원관

Distribution Aspect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Rhodeus p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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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ribution aspect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Rhodeus pseudosericeus were investigated from 2012 to 2017 in Korea for the subject of this study. 
The number of appearance sites in the past literature of available and identified R. pseudosericeus 
was 26. During the study period, the samples of R. pseudosericeus were collected in 44 sites 
(Hangang River 35 sites, Sapgyocheon Stream 4 sites, Daecheoncheon Stream 5 sites) among the 
noted 214 sampling stations investigated. Among these, the newly appearance streams were Ilricheon 
Stream, Samsancheon Stream, Bangyecheon Stream and Hanpocheon Stream in the Hangang 
River. In addition, the habitats and populations in the upper Seomgang River (Hoengseong Dam), 
lower Heukcheon Stream, Muhancheon Stream and Daecheoncheon Stream decreased due to dam 
construction, river work, water pollution, and the spread of the exotic species Micropterus salmoides. 
The main habitat of R. pseudosericeus was the middle-upper stream of clean water with slow water 
velocity, sand-pebble bottoms and lots of aquatic plants. Given this evidence as noted for the 30.2% 
reduction in occupancy within 10 years, due to the qualitative decline of habitat, the overfishing risk 
of ornamental fish and the spread of M. salmoides, in this case R. pseudosericeus is considered to be 
Vulnerable (VU A2cde) based on the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Key words:   Rhodeus pseudosericeus, Acheilognathinae, distribution, endangered species,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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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 보고 (Song et al., 1995; Byeon, 1998; Choi et al., 2005; 
NFRDI, 2009; Ko et al., 2011; Song et al., 2013)와 전국자연

환경조사 (ME, 1997~2008)가 있으며 그 밖에 산란 특성 (Kim 
et al., 2017), 초기생활사 (Kim et al., 2006), 자어의 피부 구조 

(Kim et al., 2008), 묵납자루와의 잡종 (Kim et al., 2014), 유전

자 분석 (Jeon and Suk, 2014) 등이 있다. 2011년 적색목록집에

는 한강납줄개가 점유면적이 적고 서식지의 질적 하락이 가

속화되고 있어 위기 (EN) B2ab (i,ii,iii,iv)로 평가된 바 있다 

(NIBR, 2011). 그러나 아직까지 출현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분

포 및 서식양상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멸종위기종의 지정은 선정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져 오랫동

안 논란이 되어 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은 보다 객관

적인 멸종위기종 선정을 위해 적색목록 평가기준을 제시하였

는데, 개체수의 감소와 출현면적, 점유면적, 지소 (location) 또
는 아개체군 수, 성숙개체수 등을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사용

하였다 (IUCN, 2001). 2011년 한국 어류의 적색자료집과 2005
년과 2012년 멸종위기종의 지정 등에는 이들을 평가하는 객

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ME, 2005, 
2012; NIBR, 2011). 따라서 멸종위기종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멸종위기종의 전체를 아우르는 분포조사를 

통해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고 위협요

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한강납줄개의 과거 출

현기록을 분석·정리하여 기존 출현지역을 정리하고, 과거 출

현지역 및 출현 예상지역에 대해 정밀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분포양상 및 서식지 특징, 감소원인 등을 밝히며, 과거 출현기

록과 분포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

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강납줄개 R. pseudosericeus의 과거 서식현황은 신종 보고 

전의 납줄개 R. sericeus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기록된 논문 및 

보고서 (Chae and Yang, 1993; Song et al., 1995, 2013; Byeon, 
1998; Arai et al., 2001; Choi et al., 2005; NFRDI, 2009; Ko 
et al., 2011; Jeon and Suk, 2014)와 전국자연환경조사 (ME, 
1997~2012) 자료를 검토하였다. 

Fig. 1. Appearance stations of Rhodeus pseudosericeus in Korea from 1997 to 2014. ★: Chae and Yang (1993), ○: Song et al. (1995), △: Byeon 

(1998), ●: Arai et al. (2001), ▲: ME (1997-2012), ◆: NFRDI (2009), ■: Ko et al. (2011), ◇: Song et al. (2013), □: Jeon and Su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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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조사는 과거의 출현지역 및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

심으로 지점 간 2~5 km 간격으로 1차 (2012년), 2차 (2014년), 
3차 (2017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강유역환

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의 포획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조사는 Fig. 2와 같이 모두 214개를 조사하였고, 
출현 지점의 행정구역은 개체군 보호를 위해 생략하였다. 채
집은 투망 (망목 6 × 6 mm)과 족대 (망목 4 × 4 mm) 등을 이용

하여 지점 당 1시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채집된 어류는 현장

에서 종과 개체수를 확인한 후 바로 방류하였다. 서식지 환경

은 하폭과 유폭, 수심, 하천형, 하상구조, 수변 식생, 교란요인 

등을 조사하였는데, 하천형은 Kani (1944)에 따라, 하상구조는 

Cummins (1962)의 기준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수환경은 수

온과 용존산소량 (DO),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pH, 염도 등

을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멸종위협 등급은 과거 문헌과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IUCN 

(2001)의 적색목록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개체군 감

소경향, 출현범위, 점유면적, 파편화 및 지소 수 등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개체군 감소경향은 IUCN (2001)에 따라 본 종의 

3세대 길이가 10년 미만 (7.5년)이기 때문에 (Kim et al., 2017) 
10년을 기준으로 감소경향을 추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과거 출현지역 (1997~2014)

한강납줄개 R. pseudosericeus의 보고는 Chae and Yang 

(1993)에 의해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의 섬강에서 납줄개 R. 
sericeus로 처음 보고되었고, 이후 Song et al. (1995)에 의해 섬

강 상류인 횡성군 갑천면 일대 (횡성댐 수몰 전) 4개 지점에서, 
Byeon (1998)에 의해 섬강 중상류인 횡성군 갑천면과 공근면, 
횡성읍 6개 지점에서 서식이 보고되었다. 2001년 Arai et al. 
등에 의해 신종 한강납줄개 R. pseudosericeus으로 보고되면

서 한강의 섬강과 흑천 5개 지점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 제 2~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한강의 흑천과 금당천, 
섬강, 홍천강 9개 지점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ME, 
1997~2012). 또한 Choi et al. (2005)는 횡성댐 예정지에서, Ko 
et al. (2011)은 섬강 중류 2개 지점에서 서식함을 보고하였고, 
NFRDI (2009)는 충남 청양군의 무한천 (삽교천 수계) 상류에

서, Song et al. (2013)은 충남 보령시 대천천 2개 지점에 서식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Jeon and Suk (2014)은 한강 (섬강, 
흑천, 주천강, 조종천)과 삽교천 (무한천), 대천천 6개 지점에서 

Fig. 2. Appearance stations of Rhodeus pseudosericeus in Korea from 2012 to 2017. ●: appearance stations, ●: no appearance stations.



한강납줄개의 분포양상 및 멸종위협 평가     103
Ta

b
le

 1
. H

ab
ita

t c
ha

ra
ct

er
is

tic
s o

f a
pp

ea
ra

nc
e 

st
at

io
ns

 o
f R

ho
de

us
 p

se
ud

os
er

ic
eu

s  i
n 

K
or

ea
 fr

om
 2

01
2 

to
 2

01
7

St
.

R
iv

er
 

w
id

th
 

  (
m

)

W
at

er
 

w
id

th
 

  (
m

)

W
at

er
 

de
pt

h 
 (c

m
)

  R
iv

er
 

ty
pe

s*

   
   

 B
ot

to
m

 su
bs

tra
tu

m
 (%

)*
*

   
 N

o.
 o

f i
nd

iv
id

ua
ls

W
ei

r
C

on
du

ct
iv

ity
 

   
 (μ

S/
cm

)

D
is

so
lv

ed
 

  os
xy

ge
n 

   (m
g/

l)
 

 pH
Sa

lin
ity

 
   (‰

)
   

   
   

 R
iv

er
  E

tc
**

*
 M

 S
 G

 P
 C

 B
20

12
20

14
20

17

  1
 8

0~
10

0
20

~
40

0.
5~

1.
2

B
b

20
10

30
40

-
-

4
21

0
 

7.
83

7.
41

0.
10

Jo
jo

ng
ch

eo
n 

S.
  2

 6
0~

80
10

~
40

0.
3~

1.
0

B
b

40
20

30
10

1
3

1
○

19
9

 
10

.3
8

7.
74

0.
09

Jo
jo

ng
ch

eo
n 

S.
  3

 5
0~

70
40

~
60

0.
3~

1.
5

B
b

10
40

10
10

20
10

2
0

1
10

7
 

11
.3

5
6.

90
0.

05
Jo

jo
ng

ch
eo

n 
S.

  4
 10

0~
12

0
20

~
80

0.
3~

1.
5

B
b

20
10

10
50

10
3

14
3

25
○

29
3

 
9.

17
6.

61
0.

19
Ju

ch
eo

ng
an

g 
R

.
RW

  5
 6

0~
70

20
~

50
0.

3~
1.

5
B

b
30

10
20

20
20

-
3

0
○

30
5

 
10

.0
5

6.
77

0.
12

Ju
ch

eo
ng

an
g 

R
.

RW
  6

 10
0~

12
0

40
~

50
0.

3~
1.

2
B

b
10

40
50

-
-

5
○

11
8

 
9.

70
6.

82
0.

08
H

an
po

ch
eo

n 
S.

  7
 7

0~
80

30
~

60
0.

3~
1.

0
B

b
20

10
40

30
0

35
4

○
13

6
 

8.
05

6.
54

0.
06

Se
om

ga
gn

g 
R

.
  8

 6
0~

70
40

~
50

0.
3~

1.
5

B
b

20
10

20
30

20
1

2
2

○
11

9
 

8.
89

6.
82

0.
06

Se
om

ga
gn

g 
R

.
RW

  9
 5

0~
60

40
~

50
0.

3~
0.

7
B

b
50

20
20

10
10

2
3

○
11

7
 

8.
41

6.
75

0.
06

Se
om

ga
gn

g 
R

.
RW

10
 5

0~
60

40
~

50
0.

3~
1.

2
B

b
20

30
20

30
35

5
6

○
11

8
 

8.
21

6.
82

0.
06

Se
om

ga
gn

g 
R

.
RW

11
 8

0~
10

0
30

~
80

0.
3~

1.
2

B
b

20
10

30
30

10
26

-
10

○
13

1
 

8.
21

6.
85

0.
06

Se
om

ga
gn

g 
R

.
12

 7
0~

80
40

~
50

0.
3~

1.
0

B
b

30
10

30
20

5
5

5
○

12
8

 
8.

42
6.

62
0.

06
Se

om
ga

gn
g 

R
.

13
 6

0~
70

30
~

50
0.

3~
1.

5
B

b
10

20
50

20
1

1
0

○
30

4
 

10
.4

8
7.

47
0.

15
Se

om
ga

gn
g 

R
.

14
 14

0~
16

0
40

~
70

0.
3~

0.
8

B
b

15
  5

10
40

30
1

1
0

34
7

 
7.

47
7.

42
0.

17
Se

om
ga

gn
g 

R
.

15
 4

0~
60

10
~

40
0.

3~
1.

5
A

a-
B

b
10

30
10

20
20

10
-

45
35

○
22

1
 

8.
23

7.
57

0.
11

Se
om

ga
gn

g 
R

.
16

 4
0~

50
10

~
30

0.
3~

1.
2

B
b

10
10

20
40

20
0

10
3

○
22

0
 

8.
31

7.
55

0.
10

Se
om

ga
gn

g 
R

.
17

 4
0~

50
20

~
40

0.
3~

1.
2

B
b

10
40

20
20

10
55

12
5

12
0

○
10

5
 

9.
44

7.
65

0.
06

Se
om

ga
gn

g 
R

.
18

 7
0~

90
20

~
50

0.
3~

1.
2

A
a-

B
b

20
10

50
20

15
0

12
○

97
 

10
.7

8
7.

23
0.

05
Se

om
ga

gn
g 

R
.

RW
19

 4
0~

50
30

~
35

0.
3~

2.
0

B
b

30
20

40
10

33
15

75
○

12
5

 
10

.4
2

7.
33

0.
66

Se
om

ga
gn

g 
R

.
20

 14
0~

16
0

70
~

80
0.

3~
1.

2
B

b
  5

  5
10

30
50

4
0

0
45

6
 

11
.2

4
7.

37
0.

22
Se

om
ga

gn
g 

R
.

21
 6

0~
80

20
~

40
0.

3~
1.

0
B

b
60

10
10

20
25

2
5

○
18

9
 

10
.5

4
7.

34
0.

13
Se

om
ga

gn
g 

R
.

RW
22

 8
0~

10
0

10
~

50
0.

3~
1.

0
B

b
10

60
20

10
33

3
45

○
24

5
 

8.
67

7.
60

0.
16

Se
om

ga
gn

g 
R

.
23

 8
0~

10
0

30
~

60
0.

3~
1.

0
B

b
40

10
10

20
10

0
1

2
○

24
5

 
9.

18
7.

54
0.

11
Se

om
ga

gn
g 

R
.

24
 15

0~
18

0
60

~
12

0
0.

3~
1.

2
B

b
40

30
10

20
12

0
0

25
6

 
8.

56
7.

44
0.

10
Se

om
ga

gn
g 

R
.

RW
25

 5
0~

60
  5

~
20

0.
3~

0.
5

A
a-

B
b

20
10

20
40

10
6

0
0

○
21

9
 

7.
43

7.
38

0.
10

Se
om

ga
gn

g 
R

.
RW

26
 8

0~
10

0
30

~
50

0.
3~

0.
8

B
b

80
10

10
1

0
6

○
18

1
 

12
.3

6
7.

50
0.

09
G

eu
m

da
ng

ch
eo

n 
S.

27
 8

0~
10

0
40

~
60

0.
5~

1.
2

B
b

10
50

20
10

10
-

-
1

○
22

4
 

13
.1

8
7.

15
0.

10
G

eu
m

da
ng

ch
eo

n 
S.

28
 7

0~
80

10
~

20
0.

3~
1.

0
B

b
40

20
30

10
2

2
2

○
23

6
 

13
.1

2
7.

18
0.

11
G

eu
m

da
ng

ch
eo

n 
S.

29
 7

0~
80

10
~

30
0.

3~
1.

5
B

b
10

90
7

3
7

23
7

 
12

.5
5

7.
23

0.
11

G
eu

m
da

ng
ch

eo
n 

S.
M

S
30

 9
0~

10
0

40
~

80
0.

3~
1.

2
B

b
30

20
40

10
15

16
10

○
15

4
 

8.
79

7.
32

0.
07

H
eu

kc
he

on
 S

.
31

 8
0~

10
0

30
~

60
0.

3~
1.

2
B

b
10

20
30

40
8

-
5

○
17

7
 

9.
12

7.
38

0.
08

H
eu

kc
he

on
 S

.
32

 6
0~

80
40

~
60

0.
5~

1.
2

A
a-

B
b

10
20

40
30

27
-

5
○

15
6

 
9.

75
7.

34
0.

06
H

eu
kc

he
on

 S
.

33
 13

0~
15

0
60

~
11

0
0.

3~
1.

2
B

b
10

20
10

40
20

20
15

69
○

17
0

 
8.

45
7.

35
0.

08
H

eu
kc

he
on

 S
.

34
 11

0~
13

0
40

~
60

0.
3~

1.
5

B
b

20
20

10
20

30
-

8
8

○
16

8
 

9.
14

6.
75

0.
08

H
eu

kc
he

on
 S

.
35

 14
0~

15
0

30
~

10
0

0.
3~

1.
5

B
b

20
20

20
30

10
5

0
0

○
18

3
 

12
.4

1
7.

34
0.

09
H

eu
kc

he
on

 S
.

36
 4

0~
50

30
~

40
0.

3~
1.

2
B

b
60

10
20

10
0

25
3

○
18

3
 

9.
84

7.
10

0.
09

M
uh

an
ch

eo
n 

S.
RW

37
 6

0~
70

25
~

30
0.

5~
1.

2
B

b
30

10
10

30
20

2
-

0
20

5
 

10
.0

5
7.

34
0.

09
M

uh
an

ch
eo

n 
S.

RW
38

 4
0~

50
  5

~
20

0.
3~

1.
0

B
b

50
10

10
20

10
3

12
5

2
○

20
2

 
9.

10
7.

03
0.

10
M

uh
an

ch
eo

n 
S.

RW
39

 5
0~

60
30

~
40

0.
3~

1.
5

B
b

10
10

20
30

30
55

10
2

12
○

21
4

 
9.

6
7.

44
0.

10
M

uh
an

ch
eo

n 
S.

RW
, M

S
40

 4
0~

50
10

~
40

0.
3~

1.
0

A
a-

B
b

20
40

20
10

10
4

8
37

○
19

5
 

10
.5

1
7.

64
0.

11
D

ae
ch

eo
nc

he
on

 S
.

41
 3

0~
40

10
~

20
0.

3~
1.

2
B

b
10

10
20

40
20

16
13

7
○

25
4

 
8.

42
7.

22
0.

12
D

ae
ch

eo
nc

he
on

 S
.

42
 3

0~
40

10
~

20
0.

3~
1.

0
B

b
10

10
10

20
20

30
-

2
0

○
18

4
 

9.
87

7.
28

0.
09

D
ae

ch
eo

nc
he

on
 S

.
43

 6
0~

80
10

~
20

0.
3~

0.
5

B
b

20
50

30
-

2
0

39
4

 
9.

98
6.

87
0.

19
D

ae
ch

eo
nc

he
on

 S
.

RW
44

 8
0~

10
0

40
~

50
0.

3~
0.

5
B

b
20

30
50

-
5

0
17

6
 

7.
52

6.
54

0.
08

D
ae

ch
eo

nc
he

on
 S

.
RW

, M
S

*K
an

i (1
94

4)
, *

*M
: M

ud
 ( <

0.
1 m

m
); 

S:
 S

an
d (0

.1
~

2 m
m

); 
G

: G
ra

ve
l (2

~1
6 m

m
); 

P:
 P

eb
bl

e (1
6~

64
 m

m
); 

C
: C

ob
bl

e (6
4~

25
6 m

m
); 

B
: B

ou
ld

er
 (2

56
<

m
m

) 
- 

m
od

ifi
ed

 C
um

m
in

s (1
96

2)
, *

**
RW

: r
iv

er
 w

or
k;

 M
S:

 a
pp

ea
ra

nc
e 

of
 

M
ic

ro
pt

er
us

 sa
lm

oi
de

s .



104      고명훈·한미숙·권선만

서식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 이전에 서식이 알려진 

지점은 모두 26개였다 (Fig. 1). 

2. 분포조사 (2012~2017)

한강납줄개의 서식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부터 2017
년까지 3차에 걸쳐 214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44개 지점에

서 1,697개체를 채집하였다 (Fig. 2, Table 1). 조사 차수별 서식

이 확인된 지점수와 개체수는 1차 조사 31개 지점 433개체, 2
차 조사 30개 지점 727개체, 3차 조사 33개 지점 537개체였다. 
한강 수계에서는 171개 지점을 조사하여 35개 지점에서 서식

을 확인하였는데, 출현지점은 조종천 3개 (St. 1~3), 주천강 2
개 (St. 4~5), 한포천 1개 (St. 6), 섬강 19개 (St. 7~25), 금당천 

4개 (St. 26~29), 흑천 6개 (St. 30~35)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무한천은 34개 지점을 조사하여 4개 지점 (St. 36~39)에서 서

식을 확인하였고, 대천천은 9개 지점을 조사하여 5개 지점 (St. 
40~44)에서 서식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존 서식지 인근 지

역인 한강 지류 복하천과 양화천, 청미천, 경안천, 홍천강, 가평

천 등에서는 서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서식지 및 개체군 변동

과거 출현 26개 지점에서의 분포조사 (2012~2017) 결과 16
개 지점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어 38.5%의 서식지 감소가 일

어났다. 본 조사에서 새로 서식이 확인된 하천은 섬강의 일리

천 (St. 15~16)과 삼산천 (St. 21~24), 반계천 (St. 25), 섬강 중

하류 (St. 20, 24), 남한강 지류 한포천 (St. 6)이었으며, 기존 서

식지보다 넓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하천은 북한강 지류 

조종천 (St. 1~3), 섬강 지류 금계천 (St. 8~12)과 이리천 (St 
17~19), 남한강 지류 금당천 (St 26~29)과 흑천 (St. 30~35), 
독립수계인 삽교천 (St. 36~39)과 대천천 (St. 40~44)이었다. 

반대로, 과거에 출현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출현하지 않은 

곳은 섬강 상류부 (횡성댐)와 전천 (횡성군)의 상류부인 정금

리, 그리고 흑천 하류부, 홍천강 상류 등이다. 특히 섬강 상류

부는 1995~2001년에 넓은 서식분포를 보였으나 (Song et al., 
1995; Byeon, 1998; Choi et al., 2005) 본 조사에서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섬강 상류부에 횡성댐 (2000
년 11월 준공)이 건설되면서 한강납줄개의 서식지 자체가 댐 

내로 수몰되거나 댐의 건설 영향으로 인해 소멸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추측되며, 횡성댐 건설 이후에도 육식성 어종인 끄리

의 급격한 증가 및 외래어종인 배스의 확산, 무지개송어의 방

류 등으로 인해 한강납줄개를 비롯한 납자루아과 어류의 서

식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Choi et al., 2005; 
NFRDI, 2008; Ko et al., 2011). 

한강납줄개가 출현한 44개 지점 중 조사기간 내 15개 지점

에서 하천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1차 또는 2차에 채집

되었으나 3차에 출현되지 않은 지점은 6개이고 개체수가 급격

히 감소한 지점은 9개로 나타나 하천공사가 서식지 및 개체수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당천 (St. 29)과 무

한천 (St. 39)은 배스가 확산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

으로 추정되었는데, 배스는 주로 정수역에 서식하고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납자루아과를 비롯한 소형 토착어류의 직접적

인 감소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Son, 1994; Jang et al., 2006; 
Ko et al., 2008). 특히 무한천의 경우 1차 조사에는 한강납줄

개를 비롯한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chankaensis와 납지

리 A. rhombeus, 각시붕어 R. uyekii, 떡납줄갱이 R. notatus 등 

납자루아과 어류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었지만 3차 조사에는 배스의 확산 및 하천공사로 인해 서식

지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점 5, 13, 
14, 20, 24, 43은 1차 또는 2차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

나 3차 조사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지점들은 공

통적으로 전기전도도가 300 μS/cm 이상으로 수질이 좋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 수질악화가 한강납줄개의 서식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추측되었다. 보통 하천에서 수질이 나빠지면 서식 

및 분포에 영향을 주는데, 민감종은 감소하고 내성종은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oyle and Cech, 2000; Ko et al., 
2017). 

4. 서식지 특징

본 조사에서 한강납줄개가 출현한 지점은 하폭 30~180 m, 
유폭 10~120 m, 수심 0.3~1.5 m의 중·소형 하천으로 대부분 

투명하고 맑은 물이었고, 하천형은 대부분 Bb형, 하상구조는 

주로 모래와 돌, 자갈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Table 1). 
한강납줄개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의 미소서식지는 소 (pool)
를 형성하고 있는 정수역으로 유속이 느리고 수심 0.3~1.0 
m이며 수변부에는 달뿌리풀 Phragmites japonica와 고마리 

Persicaria thunbergii, 갯버들류 (pussy willow) 등의 수생식물

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휴식과 도피가 가능한 곳이었다. 또한 

하상은 모래와 자갈, 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란시 숙주가 

되는 담수조개에 속하는 석패과 (Unionidae)의 말조개 Unio 
douglasiae와 작은말조개 U. douglasiae sinuolatus, 작은대칭

이 Anodonta arcaeformis flavotincta 등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

었다. 따라서 한강납줄개의 주요 서식지는 물이 맑고 유속이 

느린 소로 수생식물이 많고 하상은 자갈과 돌이 많아 숙주조

개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며 배스가 유입되지 않은 곳이었다. 
출현지점 중 보가 설치된 지점은 35개 (79.5%)로 비교적 높

은 편이었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설치된 보는 서식지 변화를 

가져오고 어류의 소상 및 강하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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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성 어류에 있어서는 서식지의 단절 및 협소화 등의 문제

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Ko et al., 2007, 2013a, 
2013b; lee et al., 2010; MAFRA, 2010). 하지만 소규모 하천

에서 보의 설치는 유폭을 늘리고 유속을 감소시켜 모래와 자

갈의 하상구조를 만들며 수생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

들기 때문에 오히려 한강납줄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멸종위협 평가 및 보전방향

IUCN (2001) 평가기준에 따라 멸종위협을 평가하면, 평가

기준 A와 B로 평가가 가능하였다. 평가기준 A의 경우 한강

납줄개의 개체군 감소는 3세대가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7.5
년, Kim et al., 2017) 10년간 변화양상을 조사하였다. 2007
년부터 2016년까지의 출현 지점은 43개 지점 (2012~2014
년 본 조사에서 41개 지점, Jeon and Suk (2014) 1개 지점, ME 

(1997~2012) 1개 지점)이며, 2017년 같은 조사지점 43개를 조

사한 결과 30개 지점에서만 서식이 확인되어 점유율은 30.2%
가 감소하였다. 한강납줄개의 감소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점유면적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서식지의 질은 하

천공사와 수질 오염 등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또
한 한강납줄개는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아 남획 위험이 있으

며, 외래종 배스의 확산으로 인해 서식지 및 개체수 감소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A 기준의 등급

은 취약 (VU A2cde)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기준 B에서는 2017
년 기준 출현범위 7,934 km2, 점유면적 132 km2이며, 지소수

는 11개이고 점유면적과 서식지 질, 성숙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극심한 개체군 변동은 관찰되지 않아 근접

한 취약 (Near meets VU B1b (ii,iii,v) + B2b (ii,iii,v))으로 평가

되었다. 따라서 한강납줄개의 최종 멸종위협 등급은 멸종위기 

등급에 해당하는 취약 (VU A2cde)으로 평가되었다. 
한강납줄개는 과거 횡성댐 건설의 영향으로 급격한 서식

지 감소를 겪은 바 있으며, 본 조사를 통해 하천공사와 수질오

염, 외래종 배스의 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와 개체수

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한강납줄개의 

보전학적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생태에 관한 

연구도 산란특성 (Kim et al., 2017)과 초기생활사 (Kim et al., 
2006)를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강납줄개의 체

계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1) 우선적으로 산란숙주가 되는 조개

류와 함께 기초 생태학적 조사가 필요하고, 2) 정확한 서식조

건 및 멸종위협 요인을 밝히기 위한 정량적 서식지 모델링 분

석이 필요하며, 3) 서식지 보호 방안 및 멸종위협을 제거 하기 

위한 연구와 4) 인공증식 기술을 개발하여 소멸 또는 심각한 

감소지역에 대한 치어 방류 등의 복원학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우리나라 멸종위기어류 한강납줄개 R. pseudosericeus의 분

포양상 및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과거 문헌 기록을 

정리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다. 과
거에 출현한 지점 수는 26개였으며, 분포조사는 214지점을 조

사하여 44개 지점 (한강 35개, 삽교천 4개, 대천천 5개 지점)에
서 서식을 확인하였다. 한강의 일리천과 삼산천, 반계천, 한포

천은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섬강의 횡성댐 일대와 흑

천 하류, 무한천, 대천천 등은 댐건설과 하천공사, 수질오염, 외
래종 배스의 확산 등으로 심각한 서식지 및 개체수가 심각하

게 감소하고 있었다. 한강납줄개의 주요 서식지는 물이 맑은 

하천 중·상류 정수역의 모래와 자갈의 비율이 높고 수생식물

이 많은 곳이었다. IUCN 적색목록 기준지침서에 따라 멸종위

협 등급을 평가하면, 10년 이내 점유면적 30.2%의 감소와 서

식지의 질적 하락, 관상용으로 남획 위험, 외래종 배스의 확산 

등으로 멸종위기 등급인 취약 (VU A2cde)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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