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청계천은 인왕산 백운동천에서 발원하여 종로구, 중구, 성동

구를 걸쳐 용답동에서 중랑천과 합류되어 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유로길이는 24 km이고 유역면적은 50.96 km2인 하

천이다 (Kwater, 2007). 조선 태종 때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되어 

제방이 축조되었고 또한 하상 준설과 직선화되어 이루어졌으

며 1958년에서 1978년 사이에 복개되어 지하 통로로 물이 흘

렀다. 2003년 7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서울시 광교에서 

신답철교에 이르는 유로 길이 5.8 km 구간을 복원하였다 (Kim 
and Han, 2005; Choi et al., 2008). 복원된 이후 청계천 생물에 

관한 연구에는 수질과 부착조류 (Kim an Han, 2005; Park et 

al., 2007; Shin et al., 2008), 미생물 (Park et al., 2008), 어류 (Bae 
et al., 2005; Byeon et al., 2007; Choi et al., 2008; Byeon, 2013) 
등이 있다. 

복원되기 전에 복개된 청계천에는 어류가 서식하고 있지 않

았으며 2005년에 복원된 직후부터 어류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어류상과 분포에 대한 조사였으며 생태분석에 대한 내용이 거

의 없었다. 복원된 이후 한강 본류와 중랑천에서 일부 어종이 

이입되었고 일부 어종은 인위적이 방류로 인하여 어류상의 변

화가 있었고 청계천에 서식하는 참갈겨니 Zacco koreanus는 

인위적인 방류로 예상되며 참갈겨니 서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Byeon, 2013). 청계천은 

주변지역과 하천복원 구간 상류는 도심화되어 콘크리트로 덮

여 있으며 인왕산에 위치한 최상류역은 소규모 산간계류로 수

량이 매우 적어 복원된 구간이 갈수기에는 건천화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일정량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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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수량 감소에 따른 어류군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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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of Fish Community by Reduced the Amount of Water in Cheonggye Stream, Korea by Hwa-Keun 
Byeon* (Department of Biology Education, Seowon University, Chungju 28674,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variation of fish community by reduced amount of water in the Cheonggye Stream 
was investigation from April to October 2018. Water depth decreased by 10~50 cm according to the 
stations, compared with 2011, before the amount of water decreased. Twelve species of five families 
appeared during the survey period. Short barbel gudgeon and Zacco koreanus belonging to the Korean 
endemic species such appeared in the stations. Seven species of Rhodeus uyekii, Acheilognathus  
yamatsutae, Acheilognathus gracilis, Hemibarbus labeo, Abbottina rivularis,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and Erythroculter erythropterus did not appear in 2018. After the decreased amount water, 
the fish species which increased rapidly was Zacco platypus and increased to 24.9% in the relative 
abundance of fishes. Dominant species of each station were Acheilognathus yamatsutae (St. 4) and 
Zacco platypus (St. 1, 2, 2). Results to water quality tolerance guild analysis of fish, number of species 
belonging to sensitive species decreased from 34.0% to 8.5%,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ter-
mediate species, and tolerance species increased from 50.2% to 75.5%. Insectivore species sharply 
decreased from 48.1% to 19.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arnivore and herbivore, and  
omnivore rapidly increased from 51.6% to 80.7%. Dominant index 0.76 from 0.62 to increased, diversity 
index 1.80 from 1.33 to reduced, evenness index 0.57 from 0.42 to reduced, and richness index 3.02 
from 2.90 to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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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양취수장에서 물을 끌어온다. 복원 당시에는 잠실대교 부

근 자양취수장에서 취수한 98,000 t의 한강물과 인근 지하철역

의 지하수 22,000 t을 합친 120,000 t 물이 매일 펌프를 통해 공

급되었다. 자양취수장에서 취수한 한강물은 6 km의 관로를 따

라 이동한 후 뚝도정수장에서 정수와 염소소독 대신 자외선 소

독 과정을 거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2급수로 정화된 물은 다

시 11 km의 관로를 따라 청계광장, 삼각동, 동대문, 성북천 하류 

등 4개 지점으로 나뉘어 흘러가 각각 폭포, 분수, 터널 등을 통

해 청계천으로 유입된다 (SMG, 2017). 2012년 이후 서울시에

서는 청계천 물공급에 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하루 120,000 

t에서 40,000 t으로 줄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계천은 복

원 당시에 비해 수량이 약 1/3로 감소하여 유폭과 수심이 얕아

진 상태이다. 하천에 있어 수량의 감소는 어류상과 어류군집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Byeon and 
Son, 2003; Byeon, 2018). 본 연구는 청계천에서 수량 감소가 

어류상과 어류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청계천 복원 후 수량의 감소로 어류상과 어류군집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8월, 10월 등 총 3회에 걸쳐 청계

천 복원구간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지점은 수량 감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1년에 조사된 지점과 동일하게 선정하였

다 (Fig. 1).

St. 1: 서울시 중구 종로1가 광교

St. 2: 서울시 중구 종로 6가 수표교

St. 3: 서울시 중구 청계8가 황학교

St. 4: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어류의 채집은 투망 (망목 7 × 7 mm)과 족대 (망목 5 × 5 mm)
를 사용하였다. 채집된 대부분의 표본은 계수 및 측정 후 즉시 

방류하였고, 일부 표본은 현장에서 10% formalin으로 고정하

여 실험실에서 동정하였다. 하상구조는 Cummine (1962)의 방

법에 따랐고 (B: Boulder (>256 mm), C: Cobble (64∼256 mm), 
P: Pebble (16∼64 mm), G: Gravel (2∼16 mm), S: Sand (0.06∼

2 mm)) 채집한 어류의 동정과 분류체계는 Kim (1997), Kim et 
al. (2005) 등의 검색표를 참고하였으며 분류체계는 Nelson 

(2006)을 따랐다. 어류 군집을 분석하기 위해 각 조사지점에 대

하여 우점도 지수 (McNaughton, 1967), 종다양도 지수 (Marga-
lef, 1958; Pielou, 1975), 균등도 (Pielou, 1969), 종풍부도 (Mar-
galef, 1958) 등을 산출하였다. 어종별 생태적 특성 분류는 환

경부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 (NIER, 2017)를 따랐다 (SS: 
Sensitive species, TS: Tolerance species, IS: Intermediate spe-
cies, C: Carnivore species, I: Insectivore species, O: Omnivore 
species, H: Herbivore species, RB: Riffle benthic species). 

결과 및 고찰

1. 수환경 특성 

2018년 4월에 측정 또는 관찰된 각 조사 지점에서의 수환경

은 다음과 같다 (Table 1). 광교 (St. 1)는 청계천 중·상류로 유폭

은 4∼5 m, 수심은 0.1∼0.5 m이었다. 수변부에는 암석과 콘크

리트벽이 인접하여 뚝도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인공폭포를 

통해 공급되고 있었다. 하상구조는 boulder, cobble, pebble이 

7 : 3 : 1의 비율로 큰돌이 하천 바닥에 묻혀 있었고 폭포주변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어류 미소서식지 발달

이 미약하였고, 급여울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표교 (St. 2)는 청

Table 1.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ample stations in Cheonggye Stream, Korea

Stations Stream width  

(m) 
Water depth  

(m) 
Water width  

(m)
Bottom structure  

(B : C : P : G : S) General characteristics

1 12~15 0.1~0.5 4~5 6 : 3 : 1 : 0 : 0 Poor microhabitat for fish
2 12~15 0.2~0.6 5~7 3 : 2 : 3 : 1 : 1 Poor microhabitat for fish
3 15~20 0.1~1.0 10~15 0 : 0 : 2 : 3 : 5 Relatively diverse substrate composition
4 80~120 0.3~0.5 30~40 5 : 0 : 0 : 2 : 3 Deposition of organic matter on the bottom

Fig. 1. Study stations in Cheonggye Strea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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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천 중상류로 유폭은 5∼7 m, 수심은 0.2∼0.6 m이었고 수변

부에는 갯버들 Salix gracilistyla, 물억새 Miscanthus sacch-
ariflorus가 다량으로 식재되어 생육하고 있었다. 하상구조는 

큰돌, 작은 돌, 조약돌이 많았고 광교와 수환경이 거의 동일한 

급여울을 이루고 있었다. 황학교 (St. 3)는 청계천 중류로 유폭

이 10∼15 m로 넓어졌고, 수심은 0.1∼1.0 m로 교각 밑 부분과 

수변부 웅덩이에는 수심이 1 m 이상되는 곳도 분포하였다. 하
상구조는 gravel과 mud을 포함한 sand가 많았으며 어류의 미

소서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사근동 (St. 4)
은 청계천 하류 수역으로 유폭은 30∼40 m, 수심은 0.3∼0.5 m
이었고 돌보가 위치하고 있으며, 낙차가 심하지 않고 수로형 

어도가 조성되어 있어 어류 이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하상은 gravel과 mud을 포함한 san가 많았고 유기물

이 다량 퇴적되어 있어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량

이 감소되기 전인 2011년 조사된 결과 (Byeon, 2013)에 비해 

수심이 지점에 따라 0.1~0.5 m 정도 감소하였으며 수심이 가

장 많이 감소한 지점은 St. 3이었고 그 외의 수환경의 특징은 

큰 차이가 없었다. 

2. 어류상 

출현한 어종은 총 5과 21종 1,977개체이었고 잉어과 (Cypri-
nidae)에 속하는 어종이 16종 (6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고, 미꾸리과 (Cobitidae) 2종, 메기과 (Siluridae) 1종, 망둑어과 

(Gobiidae) 3종, 가물치과 (Channidae) 1종이 출현하였다 (Table 
2). 한국고유종은 잉어과에 속하는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와 참갈겨니 2종 (8.7%)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유화빈도가 매우 낮았다. 국내의 고유종은 하천 중류역과 

중·상류역 여울부 돌 밑에 서식하는 저서성 종이 대부분이다 

(Byeon, 2013). 이는 여울부 하천 바닥의 하상에 암반이 매립되

어 있어 어류 서식공간이 없어 다양한 고유어종이 서식하기에 

부적합한 수환경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래도입종은 

잉어과에 속하는 비단잉어 Cyprinus carpio와 금붕어 Caras-
sius auratus 2종이었다. Cyprinus carpio와 Carassius aura tus
는 국내 자연하천에서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착어종에 미

치는 악영향은 매우 적다 (Lee et al., 2003). 청계천에서 금붕어

와 비단잉어가 출현한 것은 복원 후 방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List of fish species and individual number collected in the Cheonggye Stream from 2018 

Species 
Stations

Total RA (%)*
St. 1 St. 2 St. 3 St. 4

Cyprinidae (잉어과)
Cyprinus carpio (잉어) 9 21 35 65 3.29

◆Cyprinus carpio (fancy carp, 비단잉어) 3 3 0.15
Carassius auratus (붕어) 11 25 26 62 3.14

◆Carassius auratus (gold fishs, 금붕어) 2 2 0.10
Acheilognathus lanceolatus (납자루) 67 67 3.39
Acheilognathus rhombeus (납지리) 1 1 0.05
Acheilognathus macropterus (큰납지리) 1 1 0.05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2 1 9 12 0.61
Hemibarbus longirostris (참마자) 1 1 0.05
Pungtungia herzi (돌고기) 49 99 8 156 7.89
GnathopogoAn strigatus (줄몰개) 1 5 19 25 1.25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몰개) 1 1 0.05
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6 27 33 1.67
Rhynchocypris oxycephalus (버들치) 23 23 26 72 3.64
Zacco platypus (피라미) 400 417 474 61 1352 68.39

※Zacco koreanus (참갈겨니) 7 86 2 95 4.81
Cobitidae (미꾸리과)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리) 1 1 0.05
Misgurnus mizolpis (미꾸라지) 1 1 0.05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1 1 0.05

Gobiidae (망둑어과) 
Rhinogobius giurinus (갈문망둑) 3 3 0.15
Rhinogobius brunneus (밀어) 4 11 1 16 0.81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1 4 1 6 0.30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1 1 0.05

Number of species 9 13 11 11

Number of individual 439 615 700 223

※: Korea endemic species, ◆: exotic species, *RA: relative abund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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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특성에 있어 유영성 어류가 18종 (78.3%) 1,916개체 

(96.9%)였으며, 저서성 어류는 모래무지 Pseudogobio esocinus,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라지 Misgurnus mizol-
pis, 메기 Silurus asotus,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밀어 

Rhinogobius brunneus,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spinis 등 

7종 (30.4%) 61개체 (3.1%)로 확인되었다. 유영성 어류에 비해 

저서성 어류 출현이 매우 적었는데 이는 하상구조에 있어 암

석이 매립되어 하상에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돌밑 공간이 존

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량이 감소하기 전과 비교하면 출현종 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1년 이전에는 출현하였으나 2017년에 출현하지 

않은 종은 각시붕어 Rhodeus uyekii, 줄납자루 Acheilognathus 

yamatsutae,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gracilis, 누치 Hemi-
barbus labeo,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 등 7
종이었다. 이들 어종은 한강본류역에서 청계천으로 일시적으

로 이동하여 서식하는 어종이거나 현재보다 수량 많고 수심 

이 다소 깊은 곳을 선호하는 어종 이어서 2017년 조사에서 채

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에 새로 출현한 어종은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큰납지리 Acheilognathus 
macropterus, 미꾸리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라지 

Misgurnus mizolpis, 갈문망둑 Rhinogobius giurinus, 가물치 

Channa argus 등 6종이었다. 이들 어종 중 미꾸리, 미꾸라지, 
갈문망둑 등은 생태적 특징으로 보아 과거보다 수량이 적고 

Table 3. List of fish species and individual number collected in the Cheonggye Stream from 2011 and 2018

Species 
Type of fish guild Number of individuals (%)

Tolerance guild Trophic guild Habitat guild 2011 This study

Cyprinidae (잉어과)
Cyprinus carpio (잉어) TS O 32 (1.56) 65 (3.29)

◆Cyprinus carpio (fancy carp, 비단잉어) TS O 24 (1.17) 3 (0.15)
Carassius auratus (붕어) TS O 34 (1.66) 62 (3.14)

◆Carassius auratus (gold fish, 금붕어) TS O 1 (0.05) 2 (0.10)
※Rhodeus uyekii (각시붕어) IS O 3 (0.15)
※Acheilognathus yamatsutae (줄납자루) IS O 7 (0.34)

Acheilognathus lanceolatus (납자루) IS O 67 (3.39)
Acheilognathus rhombeus (납지리) IS O 11 (0.54) 1 (0.05)

※Acheilognathus gracilis (가시납지리) IS O 1 (0.05) 1 (0.05)
Acheilognathus macropterus (큰납지리) IS O 1 (0.05)
Pseudorasbora parva (참붕어) IS O 39 (1.90) 12 (0.61)
Hemibarbus labeo (누치) TS I 38 (1.85)
Hemibarbus longirostris (참마자) IS I 3 (0.15) 1 (0.05)
Pungtungia herzi (돌고기) IS I 158 (7.70) 156 (7.89)
Gnathopogon strigatus (줄몰개) IS O 12 (0.58) 25 (1.26)

※Squalidus japonicus coreanus (몰개) TS O 2 (0.10) 1 (0.05)
Pseudogobio esocinus (모래무지) IS I 25 (1.22) 33 (1.67)
Abbottina rivularis (버들매치) TS O 1 (0.05)
Rhynchocypris oxycephalus (버들치) SS I 330 (16.07) 72 (3.64)
Zacco platypus (피라미) TS O 893 (43.50) 1352 (68.39)

※Zacco koreanus (참갈겨니) SS I 370 (18.02) 95 (4.81)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끄리) TS C 3 (0.15)
Erythroculter erythropterus (강준치) TS C 2 (0.10)

Cobitidae (미꾸리과)
Misgurnus anguillicaudatus (미꾸리) TS O 1 (0.05)
Misgurnus mizolpis (미꾸라지) TS O 1 (0.05)

Siluridae (메기과)
Silurus asotus (메기) TS C 1 (0.05) 1 (0.05)

Gobiidae (망둑어과)
Rhinogobius giurinus (갈문망둑) TS O 3 (0.15)
Rhinogobius brunneus (밀어) IS I RB 55 (2.68) 16 (0.81)
Tridentiger brevispinis (민물검정망둑) IS I RB 8 (0.39) 6 (0.30)

Channidae (가물치과)
Channa argus (가물치) TS C 1 (0.05)

Number of species 24 23

Number of individual 2053 1977

※: Korean endemic species, (  ): Relative abundance (%), ◆: Exotic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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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이 얕은 곳을 선호하여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 어종은 청계천에서 정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3. 개체수 구성비 

피라미 Zacco platypus (68.4%), 돌고기 Pungtungia herzi 

(7.9%), 참갈겨니 (4.8%), 버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3.6%), 납자루 Acheilognathus lanceolatus (3.4%) 등으로 출현

개체수 구성비가 높았다. 개체수 구성비가 0.1% 이하로 희소

종에 속하는 어종은 금붕어, 납지리, 큰납지리, 참마자 Hemi-
barbus longirostris, 몰개, 미꾸리, 미꾸라지, 메기 Silurus asotus, 
가물치 등이었다 (Table 3). 개체수 구성비가 3% 이상인 종은 

모두 유영성 어종이었으며 0.1% 이하로 개체수 구성비가 낮은 

어종은 방류한 어종, 하천 하류역과 정체된 수역에 주로 서식

하는 어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상의 돌 밑면에 어류가 서

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나타나는 수환경의 특징이다 (Choi 
et al., 2008). 개체수가 적은 희소종들이 매우 많았는데 이는 미

소서식지가 다양하지 않고 단조로운 서식지에도 적응력이 강

한 피라미 개체수가 다량 서식하였기 때문이다 (Byeon, 2013). 
청계천에서 수량이 감소한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어종

은 피라미였으며 2011년 개체수 구성비는 43.5%, 현재에는 

68.4%로 24.9%가 증가하였다. 반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어종은 버들치 (12.3% 감소)와 참갈겨니 (13.2% 감소)이었다. 
참갈겨니와 버들치의 생태적 특징은 유속이 빠른 급여울보다 

여울 사이에 위치하며 수심이 1.5 m 이상 깊고 폭이 5 m 이상 

되는 큰 소를 선호하는데 청계천에서 수량이 감소하여 소의 규

모가 축소되어 이들 어류의 서식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

단되며 피라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응도가 높아 우점률이 급

격히 상승하였다. 

4. 우점종 

지점별 우점종은 St. 4에서 납자루 (30.0%)이었고 그 외 지

점에서는 피라미이었다. 피라미가 대부분의 지점에서 우점종

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Byeon (2013)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아
우점종으로 출현한 어종은 버들치 (St. 1), 참갈겨니 (St. 2), 돌고

기 (St. 3), 피라미 (St. 4) 등이었으며 이들 어종은 조사 지점에 

따라 차이가 이었다. 청계천은 하상에 암석이 매립되어 있어 

저서성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공간이 없고 빠른 유속의 

급여울형 수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유영성인 피라미가 우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하상구조의 특성은 복원 당시인 

2005년부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Byeon, 
2013). 이는 하상구와 유로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수질 내성도 및 섭식특성 분석

수량이 감소한 2018년에는 수량이 감소하기 전에 비해 민

감종 개체수 비율이 34.0%에서 8.5%로 감소하였고 내성종은 

50.2%에서 75.5%로 증가하였으며 중간종은 큰 차이가 없었다 

(Fig. 2).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내성종의 개체수가 증가하였는

데 이는 피라미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이다. 서울시 한강지류 

하천에서도 내성종의 개체수가 매우 풍부하여 본 조사결과 거

의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Byeon, 2018). 식성에 있어 충식

성 개체수 비율은 48.1%에서 19.2%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잡

식성은 51.6%에서 80.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육식성과 

초식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Fig. 3). 잡식종과 내성종은 수질 

오염에서 유기물 증가와 서식지 교란으로 어종의 개체수가 증

가하며 하천건강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U·S· 

80

70

60

50

40

30

20

10

0

50.22

75.47

15.68 16.08

34.1

8.45

 TS IS SS

N
um

be
r o

f i
nd

iv
id

ua
l (%

)

20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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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1993). 청계천에서 수량 감소 이후 내성종과 잡식성 어류

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천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식지 guild에 있어 여울저서성 어류는 자연성과 수환경이 

양호한 수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며 (NIER, 2017) 수량 감소 

전과 후에 각각 밀어 Rhinogobius brunneus와 민물검정망둑 

Tri dentiger brevispinis 2종이 채집되었고 개체수 구성비가 매

우 낮았다. 서울시에 위치한 한강본류와 지류하천에서도 여울

저서성 어류의 출현이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상이 작

은 돌과 자갈이 풍부한 여울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울저

서성 어류가 서식하기에 부적합한 수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Byeon (201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6. 군집지수

우점도지수는 수량감소 후 0.62에서 0.76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점종인 피라미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

다. 종다양도 지수는 1.80에서 1.33으로 감소하였고 종균등도

지수는 0.57에서 0.42로 감소하였으며 종풍부도지수는 3.02에

서 2.90으로 감소하였다 (Table 4). 우리나라에서는 상류역 계

류를 제외한 수역 중 자연상태가 잘 보존된 수환경에서 안정

적인 어류군집을 유지하는 수역은 종다양도 지수가 2.0 이상

을 유지하며, 종다양도 지수가 1.5 이하이면 어류군집은 불안

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Byeon, 2018) 청계천은 

수량감소 이후 어류군집의 안정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요     약

청계천에서 수량이 감소한 이후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복원된 구간에서 조사하였다. 수량이 감소되기 전인 2011년에 

비해 수심이 지점에 따라 1~5 cm 정도 감소하였다. 출현한 어

종은 총 5과 21종이었고 고유종은 몰개 Squalidus japonicus 
coreanus와 참갈겨니 Zacco koreanus 2종이었다. 2018년에 출

현하지 않은 종은 각시붕어 Rhodeus uyekii, 줄납자루 Acheilo-
gnathus yamatsutae, 가시납지리 Acheilognathus gracilis, 누치 

Hemibarbus labeo, 버들매치 Abbottina rivularis, 끄리 Opsarii-
chthys uncirostris amurensis,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 
등 7종이었다. 수량이 감소한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어

종은 피라미 Zacco platypus였으며 개체수 구성비에 있어 

24.9%가 증가하였다. 반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어종은 버

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12.3% 감소)와 참갈겨니 

(13.2% 감소)이었다. 각 조사 지점에서 우점종은 납자루 Achei-
lognathus yamatsutae (St. 4)와 피라미 (St. 1, 2, 3)이었다. 민감

종의 개체수는 34.0%에서 8.5%로 감소하였고 내성종은 50.2%
에서 75.5%로 증가하였으나 중간종은 변화가 없었다. 충식성

종의 개체수는 48.1%에서 19.2%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잡식성

은 51.6%에서 80.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육식성과 초식

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우점도지수는 0.62에서 0.76으로 증

가, 종다양도 지수는 1.80에서 1.33으로 감소, 종균등도 지수

는 0.57에서 0.42로 감소, 종풍부도 지수는 3.02에서 2.90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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