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전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빠른 인구증가,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야생동·식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

하여 멸종위기에 놓여있거나 멸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ala 
et al., 2000; Sutherland et al., 2009). 우리나라의 담수어류도 

최근 대형댐과 보의 건설, 하천준설, 무분별한 하천정비공사, 
외래종의 도입, 수질오염 등으로 많은 종들이 개체수와 서식

지가 감소하면서 멸종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ang 
et al. 2006; Kwater, 2007; Ko et al., 2008, 2017; Lee et al., 
2009; NIBR, 2011).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멸

종위협등급 평가가 필요한데, 지정 및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

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 지침서 발간하였다 (IUCN, 2001).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는 둑중개과 (Cottidae)에 속

하는 저서성 소형어류로 2005년부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

식물 II급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ME, 2005, 2012, 2017). 한둑중개는 Mori (1930)가 

두만강 하류인 회령에서 채집한 표본을 근거로 신종 발표하

였고, 하천하류의 돌과 큰돌이 많은 여울에 서식하며 주로 수

서곤충을 섭식하며,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와 일본과 연해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i, 1930; Kim, 1997; Baek 
et al., 2008; Seo, 2009). 한둑중개에 관한 연구는 분류 및 형

태 (Kim and Youn, 1992; Byeon et al., 1995; Jeon, 1998; Kim 
et al., 1999), 핵형 (Park and Song, 2006), 초기생활사 (Seo et 
al., 2010), 유전변이 (Byeon et al., 2009), 번식생태 (Seo, 2009), 
섭식생태 (Baek et al., 2008), 분포 (Jeon, 1987, 1998) 등이 있

다. 한편 2011년 한국의 적색목록집에는 전국자연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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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어류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 (Pisces: Cottidae)의 

분포양상 및 멸종위협 평가

고명훈*·한미숙·권선만 1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1국립생물자원관

Distribution Aspect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Cottus hangiongensis 
(Pisces: Cottidae) in Korea by Myeong-Hun Ko*, Mee-Sook Han and Sun-Man Kwan (Division of Ecoscience, 
Ewhawonans University, Seoul 03760, Republic of Korea;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Incheon 22689,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distribution aspect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Cottus hangiongensis were investigated from 2011 to 2017 in Korea for this study. The distribution 
reports of C. hangiongensis were divided into 1954~1985, 1981~2003, 2004~2012, and 2011~2017. 
The number of habited streams decreased gradually to 30, 24, 10, and 19 streams, respectively. 
In this study (2011~2017), C. hangiongensis was newly found in two streams (Ayajincheon and 
Chuksancheon), but 15 streams that appeared in the past are not in this study. The main habitat of 
C. hangiongensis was the downstream riffle of clean water with fast velocity and cobble-boulder 
bottoms. Given this evidence as noted for more than a 30% reduction in population after 2003, due 
to construction wear, river work and the qualitative decline of the habitat, C. hangiongensis is now 
considered to be Vulnerable (VU A2ac) based on the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Key words: Cottus hangiongensis, distribution, endangered species,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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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를 기준으로 한둑중개가 10개 지점 이하 (점유면적

이 500 km2 이하)에서 분포하며 하천정비공사와 수질오염 등

으로 서식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취약 (VU) B2ab 

(i,ii,iii,iv)로 평가된 바 있다 (NIBR, 2011). 그러나 전국자연환

경조사 결과만으로 정확한 분포양상 및 감소경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밀 분포조사를 통해 분

포양상과 감소원인, 멸종위협 등급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Ko et al., 2013b, 2018; Ko,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한둑중개의 과거 출현

기록을 정리·분석 하여 기존 출현지역을 정리하고, 과거 출

현지역과 출현 예상지역에 대해 정밀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분

포양상과 서식지 특징, 감소원인 등을 밝히며, 과거 출현기록

과 분포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

고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의 분포기록은 한둑중개 분

포조사와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크게 

1954~1985년, 1981~2003년, 2004~2012년, 2011~2017년

으로 구분하였다. 1954~1985년은 Jeon (1987)의 기록을 정리

하였고, 1981~2003년은 1981~1998년까지의 출현기록 (Jeon, 
1998)과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1997~2003), 이 시기

에 발표된 어류상 논문 (Choi et al., 1995; Byeon et al., 1996; 
Nam et al., 2002)을, 2004~2012년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2004~2012)를, 2011~2017년은 세 차례에 걸친 분포조

사를 실시하고 이 시기에 발표된 어류상 논문을 추가하여 정

리하였다.
분포조사는 과거의 출현지역 및 출현이 예상되는 하천을 중

심으로 (같은 하천의 지점간 거리는 2~5 km로 조정) 1차 (2011
년), 2차 (2014년), 3차 (2017년)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제2017-6호)과 대구지방환경청 (제
2017-10호)의 포획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채집은 3월부

터 10월까지 족대 (망목 4 × 4 mm)를 이용하여 지점 당 1시간 

동안 실시하였으며, 채집된 어류는 현장에서 종과 개체수를 

확인한 후 바로 방류하였다. 서식지 환경은 하폭과 유폭, 수심, 
하천형, 하상구조, 수변 식생, 교란요인 등을 조사하였는데, 하
천형은 Kani (1944)에 따라, 하상구조는 Cummins (1962)의 기

준을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수환경은 2017년 수환경이 안정화

되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 지점에서 수온과 용존산소량 (DO),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pH, 염도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멸종위협 등급은 과거 문헌과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IUCN 

(2001)의 적색목록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개체수의 

감소경향, 출현범위 및 점유면적, 조각화 및 지소 수 등을 계

산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분포지역

1) 1954~1985년

Jeon (1987)은 1954년부터 1985년까지 한둑중개의 분포지

역을 기록하였는데, 송현천과 명파천, 자산천, 고성북천, 고성

남천, 용촌천, 쌍천, 물치천, 양양남대천, 광정천, 연곡천, 사천

천, 강릉남대천, 낙풍천, 주수천, 전천, 삼척오십천, 마읍천, 추
천, 용화천, 임원천, 호산천, 가곡천, 울진남대천, 왕피천, 평해

남대천, 송천, 축산천, 영덕오십천, 남정천 30개 하천이었다 

(Fig. 1A).

2) 1981~2003년

Jeon (1998)은 1981년부터 1998년까지 확인된 한둑중개 분

포지역을 정리하였는데, 송현천과 배봉천, 고성남천, 용촌천, 
양양남대천, 연곡천, 사천천, 낙풍천, 주수천, 삼척오십천, 마
읍천, 추천, 용화천, 임원천, 호산천, 가곡천, 부구천, 평해남

대천, 송천 19개 하천이었다.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1997~2003)에서는 배봉천과 물치천, 양양남대천, 신리천, 연
곡천, 삼척오십천, 마읍천, 추천, 호산천, 가곡천, 왕피천 11
개 하천에서 서식이 보고되었다. 그 밖에 어류상 논문에서 서

식이 확인된 하천은 배봉천과 양양남대천, 삼척오십천, 마읍

천, 추천 5개 하천이었다 (Choi et al., 1995; Byeon et al., 1996; 
Kim et al., 1999; Nam et al., 2002).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서식

이 확인된 하천은 24개 하천이었다 (Fig. 1B).

3) 2004~2012년

이 기간에는 한둑중개 분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2004~2012)로 배봉천과 물치천, 
양양남대천, 삼척오십천, 추천, 용화천, 임원천, 호산천, 가곡천, 
부구천 10개 하천에서 서식이 보고되었다 (Fig. 1C). 

4) 2011~2017년

한둑중개 분포조사로 1차 (2011), 2차 (2014), 3차 (2017) 조사

를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서식이 확인된 하천은 배봉천 (3
개 지점)과 아야진천, 쌍천, 물치천, 양양남대천, 신리천, 연곡

천, 삼척오십천, 마읍천, 추천, 용화천, 임원천, 호산천, 가곡천, 
부구천, 울진남대천, 왕피천, 척산천 18개 하천 20개 지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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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ble 1). 군사보호지역에 속한 최북단 송현천은 DMZ 일
원의 생태계조사 (NIE, 2014)에서 서식 (1개체)이 확인되었고, 
기타 어류상 논문에서 배봉천과 왕피천에서 서식이 보고되었

다 (Ko et al., 2013a; Hong, et al., 2016).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서식이 확인된 하천은 모두 19개 하천이었다 (Fig. 1D).

Fig. 1. Distribution change of Cottus hangiongensis in Korea from 1987 to 2017. *2nd National Environment Investigation of freshwater fish, 
**3rd National Environment Investigation of freshwater fish, #Others (1995~2002): Choi et al., 1995; Byeon et al., 1996; Kim et al., 1999; Nam 
et al., 2002, ##Others (2013~2016): Ko et al., 2013a; NIE, 2014; Hong et al., 2016.

Table 1. Habitat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stations of Cottus hangiongensis in Korea from 2011 to 2017

St.
River 
width 
(m)

Water  
width  

(m)

Water  
depth  

(cm) 

River 
types*

Bottom substratum (%)** No. of individuals***
Conductivity  

(μS/cm)

Dissolved 
osxygen 
 (mg/L)

pH
Salinity 

(‰)
River Etc#

M S G P C B 2011 2014 2017

 1 25~30 5~10 0.3~0.7 Bb-Bc 10 10 40 20 20 3 5 2 77 8.19 6.76 0.04 Baebongcheon S.
 2 25~30 3~10 0.3~1.2 Aa-Bb 40 30 20 10 - 6 3 112 8.95 7.21 0.05 Baebongcheon S
 3 40~50 10~30 0.3~1.5 Bb 30 30 20 10 10 25 7 5 105 8.52 7.10 0.05 Baebongcheon S
 4 8~10 2~5 0.2~0.5 Bb 10 10 20 40 20 7 - 0 185 8.05 7.52 0.10 Ayajincheon S.
 5 120~150 30~100 0.5~1.0 Bb 50 30 10 10 - 3 2 41 10.72 7.20 0.02 Ssangcheon S.
 6 60~70 20~30 0.4~1.2 Bb 30 50 20 - 5 0 48 9.42 6.84 0.02 Mulchicheon S.
 7 400~450 60~120 0.3~1.5 Bb-Bc 40 30 20 10 3 2 2 82 8.95 7.24 0.04 Namdaecheon S.
 8 100~120 30~60 0.3~0.8 Bb 20 20 10 10 30 10 - 1 1 86 8.57 7.08 0.04 Sinricheon S.
 9 180~120 50~120 0.3~1.0 Bb 20 50 20 10 2 17 12 75 9.24 7.15 0.04 Yeongokcheon S. RW
10 130~150 100~120 0.3~1.2 Bb 40 30 30 22 5 15 219 8.13 6.19 0.15 Oshipcheon S.
11 60~80 5~15 0.3~1.0 Bb 10 30 30 20 10 50 15 18 129 9.45 6.98 0.07 Maeupcheon S. RW
12 50~70 20~30 0.3~1.0 Bb-Bc 20 30 20 10 20 39 3 4 138 8.91 7.20 0.10 Chucheon S.
13 25~30 5~10 0.3~0.7 Bb 30 40 20 10 3 - 4 95 8.99 7.02 0.06 Yonghwacheon S.
14 25~30 2~5 0.3~0.6 Bb 10 20 50 20 1 10 7 155 7.88 6.75 0.09 Imwoncheon S.
15 50~60 10~30 0.5~1.0 Bb-Bc 10 30 30 20 10 15 7 5 144 7.95 7.08 0.09 Hosancheon S.
16 120~150 50~100 0.3~1.5 Bb 10 40 40 10 13 5 4 191 7.05 7.52 0.09 Gagokcheon S.
17 100~120 10~15 0.3~1.0 Bb 10 20 30 30 20 15 4 3 157 7.30 6.84 0.09 Bugucheon S.
18 120~150 20~50 0.3~1.2 Bb-Bc 30 40 20 10 14 0 0 196 7.91 7.54 0.09 Namdaecheon S. RW
19 150~170 70~120 0.3~1.5 Bb-Bc 10 10 50 20 10 10 0 10 135 9.87 7.36 0.06 Wangpicheon S. RW
20 80~100 3~15 0.3~1.0 Bb 20 40 20 10 10 - 20 0 215 6.85 6.86 0.10 Chuksancheon S. RW

*Kani (1944), **M: Mud (<0.1 mm); S: Sand (0.1~2 mm); G: Gravel (2~16 mm); P: Pebble (16~64 mm); C: Cobble (64~256 mm); B: Boulder (256<mm) - 
modified Cummins (1962). ***-: not survey, #RW: rive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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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식지 감소경향

한둑중개의 분포조사는 1954~1985년, 1981~2003년, 
2004~2012년 ,  2011~2017년으로 구분하였는데 ,  이중 

2004~2012년은 한둑중개 분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2004~2012)만이 포함되어 (10개 

하천 서식) 분포 변화를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이
러한 근거로 2004~2012년을 제외한 출현하천은 1954~1985
년 30개, 1981~2003년 24개, 2011~2017년 19개로 나타나 서

식 하천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 분포지를 

2011~2017년 결과와 비교하면, 서식 하천은 1954~1985년 (30
개 하천) 대비 15개 하천 (50%)이 감소하였으며, 1981~2003년 

(24개 하천) 대비 7개 하천 (29.2%)이 감소하였다. 과거에 서식

하였으나 본 조사 (2011~2017년)에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하

천은 자산천과 고성북천, 고성남천, 용촌천, 광정천, 사천천, 강
릉남대천, 낙풍천, 주수천, 전천, 평해남대천, 송천, 축산천, 영
덕오십천, 남정천 15개 하천이었으며, 새롭게 서식이 확인된 

하천은 아야진천과 척산천 2개였다.

3. 서식지 특징

한둑중개가 서식하는 하천은 유폭 2~5 m (하폭 8~10 m)의 

소규모부터 100~120 m (하폭 400~450 m)의 중대형 하천까

지 다양한 규모였다. 서식지는 대부분 하천 하류부 (하천형 Bb 
또는 Bc형)로 돌과 큰돌이 있는 자연형 여울부에 서식하여 이

전보고 (Kim, 1997; Seo, 2009)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특이하

게 배봉천은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비교적 폭넓게 서식하

고 있어 다른 하천과 차이를 보였는데, Kim et al. (1999)은 배

봉천 상류부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한둑중개의 육봉형이며 형

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난은 대란으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서식하천의 수질은 대부분 맑고 투명하였는데, 전
기전도도 (conductivity)는 41~220 μS/cm로 낮고, 용존산소량 

(DO)은 6.85~10.72 mg/L로 비교적 풍부한 편이었으며, pH는 

6.76~7.54로 중성에 가까웠고, 염도는 0.02~0.10‰로 순담수

였다. 

4. 감소원인 추정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되면서 벼농사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

를 위해 많은 댐과 저수지, 보가 건설되어 왔는데, 동해안 일

대는 높은 경사도와 짧은 유로 길이로 인해 비교적 댐과 저

수지는 적지만 하천 하류부는 농업용수를 위한 보가 비교적 

많이 건설되어 왔다 (Kwater, 2007; MAFRA, 2010; WAMIS, 
2017). 한둑중개의 과거 서식지 중 자산천과 고성남천, 용촌

천, 광정천, 사천천, 강릉남대천, 전천, 평해남대천, 송천, 영덕

오십천 등은 하류에 보가 건설되면서 여울부가 대폭 축소되거

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한둑중개의 중요한 소멸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보는 회유성 어류와 많은 담수어류

의 이동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개체군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Ko et al., 2007, 2013a, 2013b; Lee et al., 
2008). 본 조사기간 동안 서식이 확인된 연곡천과 마읍천, 울
진남대천, 왕피천, 척과천은 하천공사가 진행되어 개체수가 급

격히 감소하거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동해안 일대의 하

천들은 하천공사가 국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특히 2002
년과 2003년의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홍수 이후 대규

모 하천복원공사가 진행된 바 있다 (Yoon and Kim, 2004). 따
라서 하천공사도 한둑중개의 개체군 감소 및 소멸의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그 밖에 감소 원인으로 수질오염을 추

정할 수 있는데, 강릉남대천과 울진남대천은 과거에 서식이 

보고된 하천이나 현재 전기전도도가 300 μS/cm 이상으로 수

질이 나쁘게 나타나고 있어 수질오염도 한둑중개의 서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5. 멸종위협 평가 및 보전방향

한둑중개의 멸종위협을 IUCN (2001)의 평가기준 A (개체군 

감소)와 B (지리적 서식범위)로 평가하였다. 평가기준 A의 경

우 한둑중개의 1세대가 3.0~3.5년으로 보고되어 (Goto, 1989) 
3세대는 9.0~10.5년이었다. 이에 감소경향은 2004~2012년

과 비교하여야 하지만 이 시기는 적절한 분포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1981~2003년과 비교하였다. 1981~2003년에 출

현한 24개 하천 중 본 조사 (2011~2017)에 출현한 하천은 17
개로 서식지는 29.2%가 감소하였다. 또한 본 조사 결과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집된 개체수는 2011년 222개체에서 2014
년 115개체, 2017년 97개체가 채집되어 점점 감소하고 있으

며 2017년은 2011년 대비 56.3%가 감소하였다 (Table 1). 따
라서 한둑중개 개체수는 1981~2003년에 비해 서식지와 개

체수 감소 등을 근거로 개체수는 최소 30% 이상 감소한 것으

로 추측되어 취약 (VU, A2ac)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기준 B에

서는 2011~2017년 기준 출현범위 약 1,776 km2, 점유면적 84 

km2 (21지점× 4 km2)이며, 지소수는 19개이고 점유면적과 서

식지 질, 성숙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나 극심

한 개체군 변동은 관찰되지 않아 근접한 위기 (Near meets EN 
B1b (i,ii,iii,iv,v) + B2b (i,ii,iii,iv,v))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한

둑중개의 최종 멸종위협 등급은 평가기준 A에 따라 취약 (VU 
A2ac)으로 평가되었다. 2011년 한국의 적색목록집에는 취약 

(VU) B2ab (i,ii,iii,iv)으로 평가된 바 있어 (NIBR, 2011), 멸종

위협 등급은 취약으로 동일하였으나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적색자료집에서는 평가기준 B (지리

적 서식범위; 점유면적)로만 평가하여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 분석한 결과 적은 점유면적과 출현범위를 보였지만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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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10개를 초과하고 급심한 개체군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멸종위협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기준 A (개체군 

크기 감소)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였으며 멸종위협 등급인 취

약 (VU, A2ac)으로 평가되었다.
한둑중개는 시대순으로 출현지역을 정리한 결과 지속적으

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서식지인 하천 하류부에 보

의 건설 및 하천공사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

둑중개의 보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서식지의 무분별

한 하천공사 및 보의 건설 등을 피해야 하고 주요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또
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양상

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복원학적 연구로 복원기술 역량을 확

보하며, 절멸된 하천에서는 복원 사업을 통해 서식지를 복구

하고 이후 치어방류를 통한 재도입으로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사

본 연구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멸종위기종 전국분포

조사 일환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신 국립생물자원관의 이정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적     요

우리나라 멸종위기어류 한둑중개 Cottus hangiongensis
의 분포양상 및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분포조사를 실시하였다. 한둑중개의 분포 결과를 

1954~1985년, 1981~2003년, 2004~2012년, 2011~2017년

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분포하천 수는 각각 30개, 24개, 10
개, 19개 하천으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본 조사 (2011~2017)에서 새롭게 확인된 하천은 아야진천

과 척산천 2개였으며, 과거에 출현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확인

되지 않은 하천은 15개였다. 한둑중개의 서식지는 공통적으로 

하천 하류부의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르며 하상은 돌과 큰돌이 

있는 여울부였다. IUCN 적색목록 기준지침서에 따라 멸종위

협 등급을 평가하면, 한둑중개 개체수는 1981~2003년에 비해 

보의 축조와 하천공사, 서식지의 질적 하락 등의 이유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취약 (VU, A2ac)으로 평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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