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우리나라 댐·호는 대부분이 농·공업용수의 공급과 전력생

산, 홍수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다목적 인공호수이다. 저
수지, 댐, 보의 건설로 물이 정체된 담수호는 상류에서 진행되는 

산업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증가 등으로 수질오염

이 가속화되고 있다 (Oh et al., 2005; Lee et al., 2011). 198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댐호와 저수지에 수질 문제가 본격적으

로 논의되면서 수산자원의 산란장 및 서식지 등을 보호하기 위

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 현재도 수산자원의 보호 육

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지역 중 지속적으

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수산자원보호 구역으로 지정·관리하

고 있다 (Kim et al., 2017). 
본 연구의 조사 지역인 예당호는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과 

응봉면 사이에 위치하며, 만수면적은 약 1,100 ha, 유역면적은 3
만 7,360 ha이다. 예당호는 농업용수 전용공급 저수지 중 유역면

적이 가장 넓으며 유역 내에 농경지가 많고 유역임상은 양호한 

편이다 (Hwang, 2014). 
댐 건설은 인류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하천생태

계를 교란하는 가장 큰 인위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Ward and 
Stanford, 1979). 그리고 하천의 상·하류 연결성이 단절되어 물

의 이동과 생물 개체군의 유전적 단절을 야기하며, 서식처의 형

태가 유수환경 (lotic)에서 정수환경 (lentic)으로 변화되어 기

존 생물군집의 변화 (Joy and Death, 2001; Poff and Hart, 2002; 
Liermann et al., 2012)로 인해 담수생태계 최상위 소비자인 어

류에 영향을 미친다 (Heggenes and Roed, 2006; Agostinho et al., 
2008).

예당호에 관한 연구는 수질 (Lee et al., 1994; Song et al., 2011)
과 어류상 (Ko et al., 2012; Kim et al., 2016)에 대해 일부 이루어

진바 있으나, 댐·호 내에서의 어류 군집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예당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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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호의 어류 종조성 및 군집구조

김승용·송미영·전형주·김경환·이완옥 1·박희원 2,*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1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2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Fish Species Composition and Community Structure in Lake Yedang, Korea by Seung-Young Kim, Mi-
Young Song, Hyoung-Joo Jeon, Kyeong-Hwan Kim, Wan-Ok Lee1 and HeeWon Park2,* (Inland fisheri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gapyeong 12453, republic of Korea; 1fisheries Science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su 59626, republic of Korea, 2fisheries resources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Busan 46083,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ish communities at the Lake Yedang, in 2013  
to 2014 and 2017. During the survey period, there were 29 species of 10 families collected from 3 survey 
stations. Of them, Cyprinidae occupied 34.5% (14 species), Bagridae, Gobiidae 10.3% (3 species), and 
Cobitidae, Centrachidae were 6.9% (2 species) in the number of species, respectively. Korean ende
mic species were 4 species (13.8%) Abbottina springeri, Cobitis nalbanti, Pseudobagrus koreanus, 
Odontobutis interrupta and accounted for a low rate. There were 3 species (10.3%) exotic species 
includ ing Carassius cuvieri, Lepomis macrochirus, Micropterus salmoides. As a result of community 
analysis, dominant index was 0.45∼1.00, diversity index was 0.19∼2.30 and richness index was 
0.41∼1.94.

Key words:   Lake Yedang, Korean endemic species, cluster analysis, Hypomesus nipponensis, Carassius 
au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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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종조성과 군집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기간 및 지점

본 연구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응봉면 사이에 위치한 예

당호의 어류 종조성과 군집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

하였다. 조사 시기는 연도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3년, 
2014년 조사결과와 2017년 조사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계절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동절기를 제외한 4월, 6월, 8월, 10 (11)월
로 설정하였다. 조사지점 선정은 농업용수의 공급으로 예당호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도 설치한 그물이 노출되지 않는 위치에 

현지 어업인의 도움을 받아 3개 지점 (상류, 중류, 하류)을 선정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조사지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Fig. 1).

A (상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송지리 (N36°36ʹ10.52ʺ, E126° 
48ʹ01.47ʺ)

B (중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야리 (N36°37ʹ07.71ʺ, E126° 
47ʹ56.37ʺ)

C (하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신속리 (N36°37ʹ49.32ʺ, E126° 
47ʹ59.24ʺ)

2. 조사방법

어류 종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내수면어업에서 주로 이용하

는 삼각망과 자망을 사용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어업인

이 사용하는 어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2017년에는 NIFS 

(2015)에 따라, 삼각망은 끝자루 망목크기가 12절 (망목 27 mm)
과 31절 (망목 10 mm)을 지점당 1개씩 설치하여 최소 24시간 이

상 경과 후 어류를 수거하였다. 자망은 내망목크기 5절 (75 mm), 
7절 (50 mm), 12절 (27 mm)을 지점당 1폭 (50 m)씩 설치하여 최

소 12시간 이상 경과 후 어류를 수거하였다. 채집된 표본 중 현

장에서 동정 및 분류가 가능한 어류는 전장 (TL), 체장 (SL)을 

0.1 mm, 중량 (BW) 0.1 g 까지 측정하여 방류하였으며, 일부 개

체는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운반하여 동정·측정하였다. 어류

의 동정에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검색표 (Kim and Park, 
2002; Kim et al., 2005; Chae et al., 2019)를 이용하였고, 분류

체계는 Nelson et al. (2016)에 따라 목록을 정리하였다. 어류 군

집분석에는 채집시기별로 종다양도 지수 (Shannon and Weaver, 
1963), 우점도 지수 (DI; McNaughton, 1967), 균등도 (Pielou, 
1966) 및 풍부도 (RI; Margalef, 1958) 지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의 기준은 Hur et al. (2011)의 결과를 참고하여, 군집안정도

를 나타내었다 (Table 1). 조사지점별 출현하는 어류군집의 유사

도 분석은 Primer 5.0 program (PRIMER-E Ltd, UK)을 이용하

여 수행하였다. 

결     과

1. 어류상

예당호에서 전체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어류는 총 10과 29
종 21,193개체로 나타났다 (Table 2). 잉어과 (Cyprinidae)에 속

하는 어류는 14종 (종구성비: 34.5%)으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

Yesan County

Daeheung-myeon

Yesan County

Yesan County
Eunbong-myeon

Daeheung-
myeon

Gwangsi-myeon

A

C

B

36° 38

36° 36

126° 48126° 47

0          400m

Fig. 1. Map showing the study area in Lake Yedang, Korea (A: up-
stream, B: midstream, C: downstream).

Table 1. Community indices criteria

Community indices Very defectiveness Defectiveness Some satisfactory Satisfactory Very satisfactory

Dominance 0.9~1.0 0.7~0.9 0.5~0.7 0.25~0.5 <0.25
Eveness 0.9~1.0 0.7~0.9 0.5~0.7 0.25~0.5 <0.25
Diversity <1.0 1.0~2.0 2.0~3.0 3.0~4.0 >4.0
Richness <1.0 1.0~2.0 2.0~3.0 3.0~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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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자개과 (Bagridae)와 망둑어과 (Gobiidae)가 각각 3종 (종구

성비: 10.3%), 미꾸리과 (Cobitidae)와 검정우럭과 (Centrachidae)
가 각각 2종 (종구성비: 6.9%)로 나타났다. 그 외에 뱀장어과 

(Anguillidae), 메기과 (Siluridae), 바다빙어과 (Osmeridae), 동사

리과 (Odontobutidae), 가물치과 (Channidae)에 속하는 종이 각각 

1종 (종구성비: 3.4%)이 출현하였다. 
예당호에서 확인된 고유종은 왜매치 (Abbottina springeri), 점

줄종개 (Cobitis nalbanti),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얼
룩동사리 (Odontobutis interrupta) 등 4종으로 전체 종구성비의 

13.8%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가장 많이 출현한 잉어과 어류는 2013년에 7종 

(49.2%), 2014년 12종 (63.0%), 2017년에 12종 (80.1%)으로 상

대풍부도면에서 계속 증가하였고, 검정우럭과 어류는 2013년 

2.6%에서 2017년 6.8%로 증가하였다 (Table 2). 반면에 바다빙

어과 어류는 2013년에 45.2%에서 2017년 11.0%로 조사기간

에 걸쳐 계속 감소하였고, 동자개과 어류는 조사기간 동안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 새로 출현한 종은 뱀

장어 (Anguilla japonica), 메기 (Silurus asotus), 가물치 (Channa 
argus) 등 3종이었다.

2. 국외 도입종 (외래종)

예당호에서 조사기간 중 서식이 확인된 외래종은 떡붕어  

(Carassius cuvieri),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배스 (Micro-
pterus salmoides) 3종이었다. 외래종인 떡붕어와 블루길은 다른 

어종에 비해 개체수의 감소와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

타났다. 떡붕어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8개체, 355
개체가 채집된 반면에 2017년에 33개체가 채집되어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블루길은 전체 조사기간 중 2013년, 2014년에

는 모든 어구에서 전혀 채집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 끝자루 망

목크기가 10 mm (31절)인 삼각망에서 8월과 11월에 각각 26.2 g 

(49개체), 283.1 g (191개체)이 채집되었다.

3. 주요 어종의 전장 조성

우점종인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피라미 (Zacco plat-
ypus), 치리 (Hemiculter leucisculus),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붕어 (Carassius auratus) 4종과 외래종인 떡붕어, 블루길, 
배스 3종의 전장 값을 토대로 전장빈도분포도를 작성하여 개체

군의 전장조성을 비교하였다. 
예당호에서 채집된 빙어 개체군의 전장은 42∼110 mm의 범

위였으며, 평균 72.8 mm로 나타났다 (Fig. 2). 빙어 개체군은 

2017년 (평균 66.8 mm)에 비해 2013년 (평균 75.3 mm)에 전장

이 더 컸다. 예당호 주요 수산자원인 떡붕어와 붕어 전장분포는 

각각 70.0∼415.0 mm (평균 306.6 mm), 32.0∼395.0 mm (평균 

211.5 mm) 범위의 개체군이 채집되었다. 특히 떡붕어는 180 mm 

이하의 개체군이 1마리만 채집되었고, 300∼340 mm 이하의 개

체군이 전체 조사기간 동안 높은 빈도를 보였다 (Fig. 2). 떡붕어

의 연도별 평균 전장은 조사기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

다. 붕어 개체군의 전장범위는 220∼240 mm 사이의 개체군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떡붕어와는 반대로 조사기간 동

안 채집되는 개체수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7
년 조사에서 당년생에서 만 1세로 추정되는 100 mm 이하의 어

린 개체가 다수 채집되어, 연도별 개체군의 전장이 2017년에 평

균 193.3 mm로 가장 작았다.
외래종인 블루길 개체군의 전장 범위는 25.0∼84.0 mm (평균, 

43.4 mm)로 채집된 개체 대부분이 만 1년생 이하로 여겨지는 

소형 개체들이었다 (Fig. 2). 배스의 전장 범위는 50∼432 mm (평
균 241.0 mm)로 개체군의 크기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개체수 우점종인 치리와 참붕어 2종은 평균 

전장이 연도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피라미의 평균 전

장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84.6 mm, 87.9 mm로 비슷한 수

준이지만 2017년에 평균 116.1 mm로 나타났다 (Fig. 2). 

4. 군집지수

예당호에서 출현한 어류의 군집지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우점도 지수는 2013년 4월에 1.00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 4, 
8월, 2017년 4, 6월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Fig. 3). 2013년 

8월에 0.50 이하로 낮았다. 균등도 지수는 2013년 8월에 1.94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8월, 2013년 6월, 2014년 10월에도 1.50 
이상으로 높았다. 다양도 지수는 2017년 4월에 2.30으로 가장 

높았고, 2014년 4월, 2017년 8월, 2017년 6월, 2017년 10월에 

1.6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풍부도 지수는 2013년 8월에 0.81
로 가장 높았고, 2017년 8월, 2014년 10월, 2013년 6월, 2013년 

10월, 2014년 6월 0.6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는 다양도 1.49, 균등도 1.27, 우점도 0.76, 풍부도 0.56이었다. 
전 조사기간 동안 예당호에서 채집된 어류의 개체수를 월별

로 비교하여 유사도지수를 계산하였다 (Fig. 4). 예당호 각 조사

시기는 크게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그룹 I은 2017년 4, 
6, 8, 11월 조사시기가 묶였고, 그룹 II는 2014년 10월과 2013년 

4월을 제외한 모든 조사시기였다. 그룹 III과 IV는 각각 2014년 

10월과 2013년 4월이었다. 

고     찰

예당호에서 전체 조사기간 동안 출현한 어류의 총수는 10과 

29종 21,193개체로 나타났다 (Table 2). 잉어과에 속하는 종이 14
종 (종구성비: 34.5%)으로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고, 미꾸리과와 

검정우럭과가 각각 2종 (종구성비: 6.9%)으로 나타났다. 잉어과

에 속하는 종이 14종으로 다른 과 어류에 비해 풍부하게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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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는 조사 지역인 예당호가 서·남해로 유입되는 서

한아 수계에 속하는 평지형 하천인 무한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서·남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담수어류상의 특징과 잘 

일치하고 있다 (Jeon, 1980; Hur et al., 2011; Moon et al., 2011; 
Byeon, 2018).

고유종 (Korea endemic species)의 출현은 해당지역의 생물상

을 특징짓는 기준으로 조사 지역의 수 환경 및 생물서식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Hur et al., 2011). 예당호에서 

확인된 고유종은 왜매치, 점줄종개, 눈동자개, 얼룩동사리 등 4
종으로 전체 종구성비의 13.8%로 나타났다. 예당호에서 출현한 

고유종은 한반도 전체 담수어의 고유화 빈도인 28.4% (Son and 
Song, 2006)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 지역이 정수

역인 예당호가 중심이었으며, 유입하천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식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면 고유종을 포

함한 출현 어류의 종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Ko et al. (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당호의 출현 어류

는 32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본 연구와 거의 동일한 조사지

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비교하였다 (Table 3). 이전의 연구결

과 (Ko et al., 2012)와 어류상을 비교하면 각시붕어 (Rhodeus 
uyekii), 떡납줄갱이 (Rhodeus notatus),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왜몰개, 대륙송사리 

(Oryzias sinensis),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7종은 본 

연구에서 출현하지 않았으며, 뱀장어, 납지리 (Acheilognathus 
rhombeus), 눈동자개, 대농갱이 (Leiocassis ussuriensis), 블루길

의 5종은 본 조사를 통해 새롭게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는 채집 

방법 또는 채집 장소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지만 추후 종 변동

Fig. 2. Length frequency of eight dominant species in Lake Yedang in 2013, 2014 and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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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채집된 주요 수산자원인 빙어 개체군의 평균 전

장은 72.8 mm이다. Byeon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성숙체장은 

60 mm로 본 연구에서는 주로 80∼100 mm의 빙어가 채집되어, 
예당호의 빙어 개체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당호에는 블루길, 배스 등의 외래종 비율이 높아 빙어 자원관

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예당호 주요 수산자

원인 떡붕어와 붕어의 전장분포는 떡붕어의 경우 70.0∼415.0 

mm, 붕어는 32.0∼395.0 mm 범위의 개체군이 채집되었으며, 평
균 전장은 각각 306.6 mm과 211.5 mm로 나타났다. 특히 떡붕

어는 180 mm 이하의 개체군이 1마리만 채집되었고, 300∼340 

mm 이하의 개체군이 전체 조사기간 동안 높은 빈도를 보였으

며, 2017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 2014년 조사에 비해 떡붕어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붕어 개체군의 

전장범위는 220∼240 mm 사이의 개체군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떡붕어와는 반대로 조사기간 동안 채집되는 개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7년도 조사에서 당년생

에서 만 1세로 추정되는 100 mm 이하의 어린 개체가 다수 채집

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체군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블루길의 평균전장은 43.4 mm로 2017년 11월 조사에만 241

개체 (TL, 25∼84 mm)가 채집 되어 (Fig. 2), 대부분이 당년생 개

체 (TL, 25∼50 mm)로 추정되며 블루길 개체군이 증가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ng et al.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소양

호에서 채집된 블루길 개체군의 경우 만 1년생이 약 90 mm 이
하의 개체군으로 분석하여, 본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배스의 평균전장은 241.0 mm로 나타났고, 조사기간 동안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 수계 내에 최고 포식자의 증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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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dendrogram showing the grouping of fish community.

Fig. 3. Community indices at each surveyed years, based on the McNaughton’s dominance index, Shannon diversity index, Pielou’s evenness index 
and Margale’s species rich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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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어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 생물그룹의 증가는 다

른 개체군의 감소를 야기한다 (Jang et al., 2008). 또한 어떤 생

물그룹의 증가는 동일 생물그룹의 먹이자원에 대한 경쟁을 유

발시켜, 동일 생물그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Christensen et al., 2000). 예당호의 경우 개체수가 유지되고 있

는 배스와 더불어 2017년 조사에서 블루길 개체수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으며, 소형 잉어과 어류 및 빙어 등의 주요 수산자원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들 외래종이 수산자원의 자

Table 3. The occurrence of fish fauna in the Lake Yedang from 2012 and 2013, 2014 and 2017

Scientific name 2012
This study

2013 2014 2017

Anguillidae
Anguilla japonica 1

Cyprinidae
Cyprinus carpio 8 3 3 37
Carassius auratus 1,083 136 61 439
Carassius cuvieri 67 408 355 31
Rhodeus ocellatus 1,667 93 26
Rhodeus uyekii 548 
Rhodeus notatus 172 
Acheilognathus lanceolatus 10 1
Acheilognathus rhombeus 3 12
Acheilognathus yamatsutae 1 
Acanthorhodeus macropterus 33 
Acanthorhodeus chankaensis 36 1
Pseudorasbora parva 1,846 699 751 1,062
Hemibarbus longirostris 1 1
Pseudogobio esocinus 35 2 7
Abbottina rivularis 13 
*Abbottina springeri 86 22 140
Aphyocypris chinensis 4 
Zacco platypus 672 138 5,951 35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2 3 8
Hemiculter leucisculus 64 430 92 2,848

Cobitidae
Misgurnus anguillicaudatus 1  3 2
*Cobitis nalbanti 30 6

Bagridae
*Pseudobagrus fulvidraco 12 79 69 67
Pseudobagrus koreanus 1 1
Leiocassis ussuriensis 1 2

Siluridae
Silurus asotus 1 33

Osmeridae
Hypomesus  nipponensis 72 1,754 4,153 637

Adrianichthyoidae
Oryzias sinensis 101

Centrachidae
Lepomis macrochirus 241
Micropterus salmoides 36 100 3 153

Odontobutidae
Odontobutis platycephala 1
Odontobutis interrupta 5 1

Gobiidae
*Gymnogobius urotaenia 19 1
Rhinogobius giurinus 70 34 39 9
Rhinogo brunneus 21 1

Channidae
Channa argus 2 4

Number of species 32 14 21 22
Number of individual 6,719 3,877 11,547 5,769

*Korean endemic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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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군집분석은 어종의 종류, 어종수와 개체수에 근거하여 우점

도, 종다양도, 균등도, 종풍부도를 분석하였으며, 월별 기준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당호의 우점도 지수는 0.45∼1.00 (평
균 0.76)의 범위로 군집안정도에서 불량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당호가 정수생태계로 안정되면서 빙어, 붕어, 참붕어, 치
리 등 정수역을 선호하는 어종이 우점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

단된다. 한편 종 다양도 지수는 0.19∼2.30 (평균 1.49), 균등도 

0.41∼1.94 (평균 0.41), 종풍부도 지수 0.26∼0.81 (평균 0.56)으
로 나타났고, 다양도 지수의 경우에는 평균 1.49로 불량한 상태

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사용한 어구 중 자망의 경우 2017년
도에 5절, 7절, 12절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수행한 결과 어획된 

종의 수가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충남 예당호에서 채집된 어류 종조성 및 군집에 대

한 결과를 보여줬다. 어류 군집에 관한 연구는 생물다양성을 증

대시키고 어류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며, 
장기간 군집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향후 내수면 수

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며,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물 군집

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중요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충남 예산군 대흥면과 응봉면 사이에 위치한 예당

호에서 2013년, 2014년과 2017년에 어류군집 특성 분석을 위해, 
조사기간 동안 3개 조사지점에서 출현한 어종은 총 10과 29종
이었다. 잉어과 (Cyprinidae)에 속하는 종이 34.5%로 가장 다양

하게 나타났고, 동자개과와 망둑어과가 10.3%, 미꾸리과 검정

우럭과가 6.9%로 나타났다. 한국고유종은 왜매치, 점줄종개, 눈
동자개, 얼룩동사리 등 4종 (13.8%)으로 낮은 비율이었다. 외래

종은 떡붕어, 블루길, 배스 등 3종 (10.3%)이었다.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 지수는 0.45∼1.00, 종다양도 지수는 0.19∼2.30, 균등도 

지수는 0.41∼1.94의 범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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