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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멸종위기종 (endangered species)은 개체수가 적어 절멸

할 위험이 높은 종을 의미하며,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

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사냥, 낚시, 서식지 개발 등을 

제한하여 보호하고 있다 (KEI, 2011; MOE/NIER, 2016). 

담수어류와 관계가 있는 보호종 관리는 천연기념물과 멸

종위기종이 해당된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

는 생물 중에 담수어류는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황쏘

가리 (Siniperca scherzeri), 어름치 (Hemibarbus mylodon), 

미호종개 (Cobitis choii), 꼬치동자개 (Pseudobagrus 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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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orpus)를 포함한 4종과 무태장어 (Anguilla marmorata),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황쏘가리, 미호

종개의 특정 서식지 5곳이 보호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보

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담수어류

는 2018년 1월 기준 I급이 11종, II급이 16종이다. 보호종

의 지정은 분포지역이 협소하며, 교란으로 인하여 개체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절멸의 위험이 있는 종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 분포지역이 협소하게 나타나는 

담수어류는 대표적으로 남방동사리 (Odontobutis obscura), 

좀수수치 (Kichulchoia brevifasciata), 부안종개 (Iksookimia 

pumila), 임실납자루 (Tanakia somjinensis) 등이 있다 (Kim 

and Park, 2002; Kim and Park, 2012; Chae et al., 2019). 이

들 종의 경우 지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된 수

계에서만 서식이 이루어지며, 다른 종과 비교하여 교란에 

취약하다 (Kim and Park, 2012). 특히 주요 서식지 내 교란

이 지속될 경우 절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분포

역을 확인하여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KEI, 2011; 

MOE/NIBR, 2016). 

남방동사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동사

리과 (Odontobutidae) 어류로 일생을 담수에서만 서식하

는 1차담수어 (primary freshwater fish)이다 (Kim and Park, 

2002). 남방동사리의 국내 보고는 1999년 Chae (1999)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산양천에서 채집된 4개체의 남방동사

리가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후 2013년 하천수생태계 건강

성 평가의 구천천 조사지점에서 보고되었다 (MOE/NIER, 

2013). 또한 거제도 분포 하천에 대한 어류군집 조사를 실

시한 Choi et al. (2009)의 결과에 의하면 산양천 일대에서

만 남방동사리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Son and Song (1998) 

등과 같은 1999년 이전의 조사결과는 남방동사리가 동사

리로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으로 남방동사

리는 분포 (Matsubara et al., 2001), 유전적 다양성 (Sakai et 

al., 1996, 1998, 1999), 자어의 발달 (Iwata et al., 1988) 등

과 관련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연

구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서식처 

특성을 고려한 남방동사리의 상세한 분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남방동사리의 정밀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분포현황을 정리하고 서식처 특

성을 보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멸종위기종인 남방

동사리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남방동사리 개체군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남방동사리의 정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방동사리

의 주요 서식 지역으로 알려진 산양천-구천천 일대에 대해 

조사하였다 (Fig. 1). 산양천과 구천천의 경우 본류 구간이 

포함되며, 조사는 0.5~1.5 km 간격으로 하류부터 상류까지 

10개의 지점과 산양천-구천천으로 유입되는 3개 지류를 

Fig. 1. The map describing study area and sampling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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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멸종위기야생생물로 보호 중인 남방동사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

일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멸종위기종 포획·방사 허가서 (2016-9호)를 발급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는 2016년 4월과 8월 각각 1회씩 총 2회 실시되었

다. 산양천-구천천 본류 구간은 각 지점의 100 m 구간에 대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 지류의 경우 산양천-구천천 유

입부에서부터 하천별 최상류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전 구

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방동사리의 분포 한

계선을 확인하였다 (Appendix I). 또한 남방동사리뿐만 아

니라 조사 지점에 서식하는 모든 어류를 조사하여 지점별 

어류 군집구조 및 남방동사리의 동서어종을 확인하였다. 

어류 채집은 투망 (망목, 7 × 7 mm)과 족대 (5 × 5 mm)를 이

용하였으며, 지점의 규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조사하여 

해당 지점에 서식하는 모든 어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채

집된 어류는 Kim and Park (2002)을 이용하여 동정하고 채

집된 장소에 방류하였으며, Nelson (2016)의 분류체계를 

따라 정리하였다. 

남방동사리의 서식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질 및 하

상구조를 조사하였다. 기초 수질은 어류조사와 동일한 시

기에 수온 (water temperature),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수소이온농도 (pH),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염도 

(salinity)를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DO meter (YSI model 

no. 85, USA)를 이용하여 수온과 용존산소를 측정하였

으며, 수소이온농도는 pH meter (Orion model no. 230A, 

USA), 전기전도도와 염도는 Conductivity meter (YSI 

model no. 30,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하상구

조 분류는 Cummins (1962)에 따라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 지점의 어류 군집을 이용하여 NMDS (non-

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분석을 실시하여 지점

별 군집 유사도를 확인하였다. NMDS 분석은 similarity 

matrix의 지점들 간 최적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two-

dimensional ordination을 이용하였다 (Field et al., 1982). 

Similarity matrix는 지점별 채집된 개체수를 square-root-

transforming 하고 각 pairwise assemblage에 대한 Bray-

Curtis similarity index를 산정하였다. NMDS는 Primer 6 

(Primer-E Ltd. Plymouth,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가 이루어진 산양천, 구천천 및 지류의 서식어종은 

9과 24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우점종은 참갈겨니 (Relative 

abundance, RA: 45.5%), 아우점종은 밀어 (7.4%)로 나타났

다 (Table 1). 본 연구에서 산양천 수계의 상류부터 하류까

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버

들치, 참갈겨니와 같은 상류지역에 서식하는 잉어과 어종

부터 해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서식하는 숭어과, 망둑어

과 어종들이 채집되어,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를 대

변할 수 있는 어류군집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남방동사리의 분포는 산양천 수계 일대로 알려

져 있으나, 수계 내에서의 정밀한 분포 연구는 보고된 바

가 없다. Choi et al. (2009)의 연구는 산양천 일대에 대해

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한 결과, 총 14개체 (연도

별 1~6개체)의 남방동사리를 확인하였으며, 환경부의 “하

천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 (MOE/NIER, 2013)에

서도 구천천 1개 지점에서 남방동사리의 서식을 보고하

는 등 일부 지점에 대한 서식 여부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

에서 남방동사리는 산양천, 구천천과 주요 지천에 모두 서

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 Fig. 2). 특히, 산양천

과 구천천으로 유입되는 3개의 주요 지천에서는 최상류까

지 남방동사리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었으며, 하류로는 산

양천 하류인 S4 지점까지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남방

동사리가 하천의 최상류에서 최하류까지 서식이 확인되

고 있어 하폭, 유수폭, 수심, 기초 수질 등에 대한 선택성은 

크지 않았다 (Table 2). 다만, 본 조사에서 남방동사리가 가

장 하류에 위치한 S1~S3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

다. 이는 남방동사리가 1차 담수어 (Sakai et al., 1998)로 염

분에 대한 내성이 분포 제한의 요인으로 판단되나 추가적

인 조사가 필요하다. 현장 조사에서 S1~S3 지점은 염도가 

0.1~0.2 psu로 높지 않았으나, 검정망둑, 꾹저구와 같은 주

연어가 우점종 또는 아우점종으로 출현하여 염도의 영향

을 받는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 때문에, 

S1~S3 지점의 어류군집이 타 지점들과 군집유사도 40% 

이상에서 구분되었다 (Fig. 3). 반면, 2019년에 이루어진 

Kim et al. (unpublished data)의 연구에 의하면, 본 조사에

서 남방동사리가 출현하지 않은 S3 지점까지 남방동사리

의 서식을 확인하여, 서식 한계선이 S2와 S3 지점의 사이

에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외 S3 인근의 유입천인 

부춘천의 최상류까지 남방동사리의 서식이 확인되어 산양

천 수계로 유입되는 모든 지천에 대해서 남방동사리가 서

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조사에서 채집된 남방동사리는 모두 돌을 서식처로 

활용하고 있었다. 남방동사리가 채집된 모든 지점에 대해

서 작은돌 (cobble) 이상의 하상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하상구조가 서식에 있어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확인되었

다 (Fig. 2). 이는 남방동사리가 매복형 포식자이며, 돌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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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을 낳은 뒤 수컷이 알을 보호하는 산란습성과 관련이 있

다 (Kim and Park, 2002). 따라서 향후 남방동사리의 복원

을 위한 대체서식처 마련 등에 있어서 하상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해야 한다. 

멸종위기종의 보전 및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종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99년 국내에 처음 

기록된 남방동사리는 농어목 동사리과에 속하는 어종으

로, 중국과 일본, 한국의 거제도 산양천 일대에 분포한다 

(a)

(b)

Fig. 2. Substrate composition (a) and number of individuals of O. obscura (b) at each sites (SI, silt; S, sand; G, gravel; P, pebble; C, cobble; B, 
boulder).

Table 2. Information of physical environment and water quality.

Site

Physical environment Water quality

Stream width
(m)

Water width
(m)

Water depth
(m)

Water temperature
(℃)

DO
(mg L-1)

pH
Conductivity

(μs cm-1)
Salinity

(psu)

Sanyang
Stream

S1 60~65 16~40 0.1~0.3 23.3 10.1 8.1 366.5 0.2

S2 50~68 21~40 0.1~0.7 23.4 15.0 8.2 179.5 0.1

S3 58~63 17~32 0.1~0.4 27.0 11.9 7.9 105.2 0.1

S4 44~49 10~32 0.1~0.3 24.6 10.1 7.9 100.5 0.1

S5 48~65 15~19 0.1~0.5 29.1 12.4 7.3 103.8 0.1

S6 27~31 6~21 0.2~0.6 17.0 9.1 6.8 56.4 0

Gucheon
Stream

G1 36~39 6~15 0.2~0.5 18.2 9.0 6.9 62.0 0

G2 40~45 5~19 0.2~0.5 16.5 9.2 6.3 77.7 0

G3 17~44 14~40 0.2~0.6 17.2 9.3 6.5 75.8 0

G4 15~18 5~10 0.2~0.6 21.7 8.3 7.2 84.7 0

IS1 <30 <12 0.1~0.3 22.7 8.9 7.5 103.7 0

IS2 <15 <5 0.1~0.4 20.2 8.9 7.4 70.2 0

IS3 <15 <10 0.1~0.3 17.8 9.9 6.9 8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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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 1999). 여기서, 산양천 일대라 함은 본 연구의 결과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양천 수계 (산양천, 구천천 및 유

입지천) 전체를 포함한다. 남방동사리는 1차 담수어종으로 

분류되며 저서성 어류로 돌 밑, 수변부, 수초지대에서 주

로 서식하고 수서곤충이나 갑각류, 소형 어류를 섭식한다. 

국내 서식하는 남방동사리의 전장은 약 14 cm 내외 (Kim 

and Park, 2002)이며, 일본에서는 전장 17.5 cm까지 확인된 

기록이 있다 (Bauchot et al., 1989). 또한, 중국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산란기는 4월~6월 중순이며 (Bangke et al., 

1999), 한국의 경우 7월까지 산란기로 보고되어 있다 (Kim 

and Park, 2002). 산란시 하천 바닥의 큰 돌 밑에 알을 낳

은 뒤 수컷이 알을 보호하고, 평균 1,154±317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년생부터 성적으로 완전히 성

숙하고 3년생 이후부터는 성장이 느려진다 (Bangke et al., 

1999). 한국에 서식하는 남방동사리는 일본의 서쪽에 서

식하는 남방동사리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계통으로 보고되

었으며, 이는 과거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지리적으로 연결

되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생물지리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종이라고 할 수 있다 (Chae, 1999). 반면, 국내에 서

식하는 남방동사리의 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종을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리, 생태에 

대한 기초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에 서식하는 

남방동사리에 대해서 생리, 생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한다.

남방동사리는 서식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며 개체군의 

크기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멸종위기야생생

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남방동사리가 산양천 수계에서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남방동사리가 서식하

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Fig. 4와 같이 주요 지천을 포함하

여 (IS1~3, 부춘천) 보호지역 (습지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기를 제안한다. 이후 과학적인 연구를 통

해서 남방동사리의 생리, 생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

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보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적     요

본 연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방동사리의 분포와 서식지 특성을 확인하였다. 조

사는 남방동사리의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산양천 수

계 (산양천, 구천천, 유입 지천)에서 이루어졌으며, 2016년 

4월과 8월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산양천 하

류 S1~S3 지점을 제외한 전체 지점에서 남방동사리의 서

식이 확인되었다. 서식 범위가 유입지천의 최상류에서 염

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산양천 최하류까지이며, 남방동사

리가 1차담수어이기 때문에 염도가 서식에 가장 큰 제한 

요인이었다. 이외 서식처 및 산란처로 활용되는 하상구조

가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식이 확인된 모든 지

점에서 작은돌 (cobble) 크기 이상이 50% 이상을 차지하였

다. 남방동사리의 상세한 분포지역이 본 연구에서 처음 보

고가 될 정도로 국내 서식하는 남방동사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남방동사리의 보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방동사리의 생리, 생태에 대한 과학

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Fig. 3. Ordination of NMDS analysis with community similarity 
analysis between each sampling sites. Circles represent O. obscura 
present sites while triangle represent O. obscura absent sites.

Fig. 4. The map describing the recommending protected area of 
the O. obsc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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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I. Detailed information of the each sampling sites.

Sites Address
Global Positioning System

Latitude Longitude

Sanyang
Stream

S1 Sanchonje1gyo Dongbu-myeon Geoje-si 34°49ʹ43.8ʺ 128°36ʹ12.9ʺ
S2 Omangcheongyo Dongbu-myeon Geoje-si 34°49ʹ19.8ʺ 128°36ʹ19.0ʺ
S3 In front of Dongbu-middle school Dongbu-myeon Geoje-si 34°49ʹ05.8ʺ 128°36ʹ26.8ʺ
S4 Dongsangyo Dongbu-myeon Geoje-si 34°49ʹ01.1ʺ 128°36ʹ43.0ʺ
S5 Under part of Dongbu-Reservoir Dongbu-myeon Geoje-si 34°48ʹ49.5ʺ 128°37ʹ12.8ʺ
S6 Upper part of Dongbu-Reservoir Dongbu-myeon Geoje-si 34°48ʹ38.5ʺ 128°37ʹ40.2ʺ

Gucheon
Stream

G1 In front of Gilsonsikdang Dongbu-myeon Geoje-si 34°48ʹ31.6ʺ 128°37ʹ55.7ʺ
G2 Upper part of Gucheonsamgeori Dongbu-myeon Geoje-si 34°48ʹ56.1ʺ 128°38ʹ09.4ʺ
G3 Under part of Sudalsaengtae park Dongbu-myeon Geoje-si 34°49ʹ18.7ʺ 128°38ʹ13.8ʺ
G4 Sangmun-dong Geoje-si 34°50ʹ02.0ʺ 128°39ʹ10.8ʺ

IS1
Yeondamsamgeori~Jayeonhyuyangnim Dongbu-myeon Geoje-si
(Upper part of Sanyang Stream)

- -

IS2
Seodanggol Stream~Gucheon Stream Dongbu-myeon Geoje-si
(Seodanggol Stream)

- -

IS3
Direction of Bukbyeongsan-ro Dongbu-myeon Geoje-si 
(Manggol Strea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