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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생생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많은 종들이 멸

종하거나 멸종위협에 처하고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UCN, 2019; Sala et al., 2000). 우리

나라 담수어류도 대형 댐과 보, 하구 둑의 건설, 하천정비 및 

유로변경에 따른 서식지 파괴, 수질오염, 외래 생태계교란종

의 도입 등으로 인해 서호납줄갱이 Rhodeus hondae는 절멸, 

종어 Leiocassis longirostris는 지역절멸 되었고 많은 고유종 

및 자생종들이 멸종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ang 
et al., 2006; Kwater, 2007; NIBR, 2011, 2019; Ko et al., 2017, 
2018b). 이에 환경부는 1989년부터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보

호하고 있는데, 이 중 담수어류는 1996년 24종, 1998년 12종, 
2005년 18종, 2012년 25종, 2017년 27종을 지정하였다 (ME, 
1998, 2005, 2012, 2017). 멸종위기종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별 정확한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여 지정·관리

해야 하는데,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멸종위협 등급

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 지침서

를 발간하였다 (IUCN, 2001). 우리나라의 어류 적색목록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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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tribution status, habitat characteristics,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were investigated in 2015 and 2019. Historical 
distribution reports of B. l. tsinlingensis were divided into before 1990, 1997~2006, 2000~2011, 
and 2010~2019. Among the 150 sampling sites investigated during the study period, number of 
individuals of B. l. tsinlingensis were collected 542 individuals from 67 sites. The streams inhabited 
of B. l. tsinlingensis were Naerincheon (11 stations), Odaecheon (11 stations), Bukcheon (10 stations), 
Bangtaecheon (8 stations), Songjeongricheon (4 stations), Suipcheon (3 stations), Inbukcheon (3 
stations), Hyeondongcheon (3 stations) etc. The main habitat of B. l. tsinlingensis was upstream of the 
river with a high altitude of more than 400 m, 4~20 m water flow width, 1~2 m water depth, and high 
ratio (70~80%) boulder bottoms. The main reasons for the decline in population size were assumed 
as river works, construction of reservoirs and bridges,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into the 
river, the inflow of summer vacationers, and weir. Compared to our results there exists evidence that 
states a 20.7% reduction in occupancy within 10 years, in a small appearance range (7,732 km2) and 
occupancy area (268 km2), number of disconnected locations (15 locations), and a decline in habitat 
quality. Therefore, B. l. tsinlingensis is now considered as Near Threatened (NT) based on the results 

(Near meets VU A2acd, B1b(i,ii,iii) + B2b(i,ii,iii)) of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Key words: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endangered species, distribution aspect,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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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9년에 발간되었는데, 시기별 분포자료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감소경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현범위 및 

점유면적 등을 기준으로 멸종위협등급을 평가하였다 (NIBR, 
2011, 2019). 이러한 이유로 멸종위기종 및 한국고유종들의 정

확한 분포와 감소 경향,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분포조

사가 실시되면서 종별 멸종위협 등급도 재평가 되고 있다 (Ko, 
2016; Ko et al., 2018a, 2018b, 2019, 2020). 

본 연구종인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는 연

어목 (Salmoniformes), 연어과 (Salmonidae)에 속하는 자생종

으로 수온이 20℃ 아래에만 서식하는 냉수성 어류이며 우리

나라의 한강 상류와 낙동강 상류에 분포하며 국외에는 만주와 

시베리아에 서식한다 (Choi et al., 1990; Kim, 1997; Kim and 
Park, 2007). 열목어 서식지 중 정선군 정암사 (제73호)와 봉화

군 석포면 (제74호)은 열목어 최남단 서식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6년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되었다가 

1998년에 해제되었고 (ME, 1998), 이후 2012년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으로 다시 지정되어 현재까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ME, 2012, 2017). 
열목어에 대한 멸종위협등급은 우리나라 어류 적색자료집

에서 2011년과 2019년 모두 멸종위기범주인 취약 (VU)으로 

평가되었고 (NIBR, 2011, 2019), 열목어에 관한 연구는 섭식

내용물 (Byeon et al., 1995; Yoon et al., 2013)과 개체군 생태 

(Byeon, 2011), 서식지 특성 (CHA, 2004; Ko, 2020), 이동패턴 

(Yoon and Jang, 2009; Yoon et al., 2014; Kim et al., 2015), 치
어 방류 및 복원 (WPOE, 2017), 유전학적 분석 (NPRI, 2013; 
Yu and Kwak, 2015; Jang et al., 2017)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열

목어의 정밀분포조사를 실시하여 분포현황과 서식지 특징을 

밝히고 과거 출현기록과 비교하여 감소경향 및 멸종위협 등급

을 평가하며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열목어 B. l. tsinlingensis의 시기별 분포기록은 도감과 전

국자연환경조사,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백두대간보호지

역 생태계조사 등을 기반으로 1990년 이전, 1997~2006년, 
2000~2011년, 2010~2019년으로 구분하였다. 1990년 이전

은 1980년대에 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강원의 자연 (Choi, 
1986)과 원색한국담수어류도감 (Choi et al., 1990), 경북의 자

연 (Choi, 1990)의 출현기록을, 1997~2006년은 제2차 전국자

연환경조사 (ME, 1997~2006)를, 2000~2011년은 제3차 전

국자연환경조사 (ME, 2007~2011)와 국립공원 2기 자연자원

조사 (KNPS, 2001, 2004), 백두대간보호지역 1차 생태계조사 

(NIER, 2008, 2009, 2010)를, 2010~2019년은 국립공원 3기 

자연자원조사 (KNPS, 2010, 2012a, 2012b, 2013, 2015, 2017)
와 백두대간보호지역 2차 생태계조사 (NIE, 2017a, 2017b, 
2018a, 2018b, 2019a, 2019b), DMZ민통선이북지역 생태계

조사 1차 (NIER, 2012)와 2차 (NIE, 2015, 2016), 어류상 논문 

(Byeon, 2011; Chae et al., 2015)을 근거로 출현기록을 정리하

였다. 
정밀분포조사는 과거의 출현지점과 서식지가 양호하여 출

현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강 77개 지점, 남한강 73
개 지점, 낙동강 10개 지점 등 150개 지점을 선정하였는데, 지
점 간 거리는 IUCN (2001)의 권고 격자 (2 × 2 km)를 고려하여 

2~5 km 간격으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일부 DMZ 이북지역

의 출현지점은 출입이 제한되어 조사지점에서 제외시켰다. 조
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제2015-35호, 제2019-3호)과 대구지방

환경청 (제2015-05호, 제2019-03호)의 포획허가를 받은 후 1차 

(2015년)와 2차 (2019년)로 2회 실시하였다. 서식개체수는 3월

부터 10월까지 족대 (망목 4 × 4 mm)와 투망 (망목 6 × 6 mm), 
수중관찰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채집된 어류는 현장

에서 종과 개체수를 확인한 후 바로 방류하였다. 서식지 환

경은 하폭과 유폭, 수심, 고도, 하천형, 하상구조, 교란요인 등

을 조사하였는데, 하천형은 Kani (1944), 하상구조는 Cummins 

(1962)에 따라 구분하였고, 고도는 Google Earth의 지점별 고

도를 사용하였다 (Google Earth Pro, US). 멸종위협 등급은 과

거 문헌과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IUCN (2001)의 적색목록 평

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개체수 및 출현지점수의 감소경

향, 출현 및 점유면적, 단절된 지소 (location) 수, 위협요인 등

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분포 기록

1) 1990년 이전 

조선시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 (1481)과 고사신서 (1771) 등
에 의하면 열목어 (B. l. tsinlingensis)는 철원군,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에 서

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Choi et al., 1990). 1980~1990
년의 열목어는 강원도의 양구군 (남면, 방산면, 해안면)과 인제

군 (기린면, 북면, 서화면), 정선군 (사북읍), 평창군 (도암면, 미
탄면), 홍천군 (내면), 횡성군 (강림면)의 25개 지점과 경상북도

의 석포면 2개 지점 등 모두 27개 지점에서 출현하였다 (Choi, 
1986, 1990; Choi et al., 1990). 

2) 1997~2006년 

이 시기에는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1997~200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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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 16개 지점 (북천 4개, 방태천 3개, 내린천 9개), 남한

강에 4개 지점 (오대천 3개, 송천 1개), 낙동강 1개 지점 등 총 

21개 지점에서 서식이 보고되었다 (Fig. 1A). 

3) 2000~2011년 

이 시기에는 국립공원 2기 자연자원조사 (2001~2009), 제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7~2011), 1차 백두대간보호지역 생

Fig. 1. Distribution of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in Korea from 1997 to 2019. ME (1997~2006): The 2nd national environment investigation 
of freshwater fish: ME (2007~2011): The 3rd national environment investigation of freshwater fish, KNPS (2001~2009): The 2nd National Park 
Resource Survey, NIER (2007~2010): The 1st ecological survey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s, KNPS (2010~2018): The 3rd National Park Re-
source Survey, NIE (2017~2019): The 2ed ecological survey of Baekdudaegan Protected Areas, NIER&NIE (2012~2019): The ecological survey of 
DMZ Protected Areas (NIER, 2012; NIE, 2015, 2016), Others: Byeon, 2011; Chae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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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조사 (2006~2010)가 진행되었다 (Fig. 1B). 국립공원 2기 

자연자원조사에서는 설악산 2개 지점 (KNPS, 2001), 오대산 8
개 지점 (KNPS, 2004) 등 모두 10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

었다.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북한강 17개 지점, 남한

강 2개 지점, 낙동강 3개 지점 등 모두 22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ME, 2007~2011). 백두대간보호지역 1차 생태계

조사에서는 북한강 7개 지점, 낙동강 2개 지점 등 모두 9개 지

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NIER, 2008, 2009, 2010). 

4) 2010~2019년 

이 시기에는 국립공원 3기 자연자원조사 (2010~2018), 2
차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조사 (2015~2019), DMZ민북지

역 1~2차 생태계 조사 (2012~2019), 낙동강 상류의 열목어 

서식현황 (Byeon, 2011) 및 어류상 조사 (Chae et al., 2015)가 

있다 (Fig. 1C). 국립공원 3기 자연자원조사는 2010~2018년

에 진행되었는데, 열목어는 설악산 (KNPS, 2010, 2012a) 4개 

지점, 오대산 (KNPS, 2012b, 2013) 7개 지점, 태백산 (KNPS, 
2017) 8개 지점, 치악산 (KNPS, 2015) 1개 지점 등 모두 20
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2차 생태

계 조사는 2015~201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북한강 9개 지

점, 남한강 3개 지점, 낙동강 1개 지점 등 모두 13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NIE, 2017a, 2017b, 2018a, 2018b, 2019a, 
2019b). DMZ민북지역 1차 생태계조사 (2012~2014) 중 동부

권역에서 천미천 1개 지점, 수입천 3개 지점, 인북천 2개 지점 

등 6개 지점에서 (NIER, 2012), DMZ민북지역 2차 생태계조

사 (2015~2019) 중 동부산악권역에서 천미천 2개 지점, 수입

천 2개 지점 (NIE, 2016), 동부해안권역에서 인북천 1개 지점 

(NIE, 2015) 등 모두 5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그 외 

Byeon (2011)은 낙동강 상류의 열목어 서식현황을 조사하여 

현동천 (1개)과 송정리천 (3개)에서 4개 지점, Chae et al. (2015)
은 낙동강 상류를 조사하여 현동천 (2개)과 송정리천 (3개), 낙
동강 본류 (1개)에서 총 6개 지점에 서식하는 것을 보고하였

다. 

2. 정밀분포조사 (2015, 2019)

정밀분포조사는 2015년과 2019년 2회 조사를 실시한 결

과 150개 지점 중 67개 지점에서 서식을 확인하였다 (Table 
1, Fig. 1D). 북한강은 77개 지점 중 39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

인되었는데, 출현하천은 천미천 (2개 지점), 수입천 (3개), 인북

천 (3개), 북천 (10개), 내린천 (11개), 방태천 (8개), 가리산천 (2
개)이었다. 이 중 내린천과 북천, 방태천은 출현지점 수 및 개

체수가 많아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남한강은 73개 지점 

중 20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는데, 출현하천은 봉산천 (2
개), 오대천 (11개), 지장천 (1), 평창강 (2개), 주천강 (2개), 옥동

천 (2개)이었다. 이 중 오대천은 가장 많은 지점수와 많은 개체

수의 서식이 확인되어 주목되었으며, 크게 오대천 상류의 오

대산국립공원과 오대산 중하류부로 구분되었다. 낙동강은 10
개 지점 중 7개 지점에서 서식을 확인하였는데, 출현하천은 

송정리천 (4개)과 현동천 (3개)이었다. 송정리천은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된 열목어 서식지가 포함되는 하천으로 현동천

과 함께 비교적 서식구간이 길며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었

다. 

3. 서식양상 

조선시대에 출현한 지역 (Choi et al., 1990) 중 본 조사 및 최

근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원주시와 춘천시 2
곳이었는데, 과거 정확한 출현지점이 보고되지 않아 직접 조

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열목어는 북한강에서 내린천과 방태천, 북천, 수입천 등에

서는 199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서식이 확인되었

으며 본 조사에서도 많은 지점에서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

으로 나타나 주목되었다 (Fig. 1). 인북천은 1990년 이전부터 

서식이 보고되었으나 서식지점이 비교적 적었는데, 제3차 전

국자연환경조사로 7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ME, 2007~2011) 서식지역이 DMZ 민통선이북지역에 해당

하기 때문에 출현기록이 적었을 뿐 비교적 넓게 서식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철원군 주파리는 DMZ 민통선이북지역의 

북한강 지류로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2개 지점에서 서

식이 확인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천 지류 한계천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만 서식이 

보고되었을 뿐 (ME, 2007~2011) 그 외 조사에서 서식이 확인

되지 않았다. 
남한강에서 오대천은 199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

으로 서식이 확인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도 서식지역이 넓

고 개체수도 많았다 (Fig. 1). 하지만 오대천은 중류부인 평창

군 진부면의 개발 및 휴양시설 증가로 인해 열목어 서식지는 

상류와 중·하류로 분리되었으며, 상류부의 모든 서식지는 오

대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서식지 보호를 받는 반면, 중·하류

부는 보호지역이 아니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2018년)의 개

최로 인해 서식지가 일부 교란된 바 있다. 주천강 (강림천)은 

Choi (1986)에 의해 서식이 보고된 후 국립공원 3차 자연자원

조사 (KNPS, 2015)에서, 그리고 본 조사에서 서식 (2개 지점)
이 확인되었다. 천연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된 정암사 (지장천)
는 1990년 이전부터 서식이 보고되었으며 (Choi, 1986),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ME, 2007~2011), 국립공원 3차 자연자원

조사 (KNPS, 2017), 2차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 (NIE, 
2017b), 본 조사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서식지역이 좁고 

개체수도 소수만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동천 (내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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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abitat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stations of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in Korea in 2015 and 2019

St.
River 
width 
(m)

Water 
width 
(m)

Water 
depth 
(m)

Altitude 
(m)

River
types*

Bottom substratum 
(%)**

No. of 
individuals*** River

Etc#

M S G P C B 2015 2019 Total River Stream

1 20~30 5~10 0.3~1.5 243 Aa 10 10 30 50 2 1 3 Bukhangang Cheonmicheon
2 15~20 5~10 0.3~1.5 234 Aa 10 20 30 40 1 2  3 Bukhangang Cheonmicheon
3 10~60 10~30 0.5~5.0 336 Aa 10 90 6 7  13 Bukhangang Suipcheon
4 50~60 30~40 0.3~1.5 300 Aa-Bb 10 40 50 3 2  5 Bukhangang Suipcheon W, RW
5 60~70 10~50 0.5~1.5 265 Aa-Bb 10 30 60 1 0  1 Bukhangang Suipcheon
6 100~200 40~60 0.3~2.0 386 Bb 10 10 20 60 - 1  1 Bukhangang Inbukcheon
7 40~50 5~10 0.3~1.2 440 Aa 10 20 70 2 1  3 Bukhangang Inbukcheon
8 10~15 3~5 0.3~1.2 291 Aa 10 10 20 40 20 1 0  1 Bukhangang Inbukcheon W
9 60~80 10~30 0.3~1.5 434 Aa 10 10 30 30 20 0 3  3 Bukhangang Bukcheon

10 15~20 5~10 0.3~1.2 479 Aa 10 20 70 7 4  11 Bukhangang Bukcheon VS
11 15~20 5~8 0.3~1.2 459 Aa 10 20 70 3 2  5 Bukhangang Bukcheon VS
12 50~80 5~10 0.3~1.2 421 Aa 10 20 70 - 2 2 Bukhangang Bukcheon
13 7~10 2~5 0.3~1.5 558 Aa 20 80 - 2  2 Bukhangang Bukcheon
14 20~30 5~8 0.3~1.2 476 Aa 20 80 0 2  2 Bukhangang Bukcheon VS
15 80~100 30~50 0.3~1.5 385 Aa 10 30 60 5 2  7 Bukhangang Bukcheon W
16 20~30 5~10 0.3~1.5 552 Aa 10 20 70 1 0  1 Bukhangang Bukcheon
17 20~30 10~15 0.3~2.5 418 Aa 10 20 70 3 2  5 Bukhangang Bukcheon
18 50~70 15~25 0.3~3.0 360 Aa 10 30 60 0 4  4 Bukhangang Bukcheon W, VS
19 30~40 10~15 0.3~1.5 701 Aa 10 10 20 60 15 3  18 Bukhangang Naerincheon
20 10~12 3~4 0.3~1.0 676 Aa 30 50 20 1 0  1 Bukhangang Naerincheon
21 20~25 5~10 0.3~1.5 629 Aa-Bb 20 20 60 5 2  7 Bukhangang Naerincheon
22 50~60 20~30 0.3~1.5 600 Aa-Bb 10 20 70 23 3  26 Bukhangang Naerincheon
23 15~20 5~10 0.5~1.2 693 Aa 10 20 70 1 0  1 Bukhangang Naerincheon
24 30~40 10~20 0.5~1.5 676 Aa 10 20 70 3 1  4 Bukhangang Naerincheon
25 20~30 5~15 0.3~1.5 625 Aa 10 20 70 2 2  4 Bukhangang Naerincheon
26 30~40 15~20 0.5~4.0 559 Aa 20 40 40 19 12  31 Bukhangang Naerincheon
27 7~10 2~5 0.3~1.3 769 Aa 10 20 70 1 0  1 Bukhangang Naerincheon
28 8~10 3~5 0.3~0.5 705 Aa 20 80 3 0  3 Bukhangang Naerincheon RW
29 15~20 3~6 0.3~1.2 597 Aa-Bb 20 40 40 3 2  5 Bukhangang Naerincheon
30 20~25 5~15 0.3~2.0 788 Aa 20 80 2 8  10 Bukhangang Bangtaecheon
31 30~40 10~20 0.5~1.5 688 Aa 10 20 70 5 15  20 Bukhangang Bangtaecheon RW
32 30~40 5~10 0.3~1.2 653 Aa 10 20 70 - 14  14 Bukhangang Bangtaecheon RW
33 30~40 15~20 0.3~1.2 610 Aa 20 80 1 2  3 Bukhangang Bangtaecheon
34 50~60 20~30 0.3~2.0 503 Aa 10 20 70 2 3  5 Bukhangang Bangtaecheon
35 70~80 30~50 0.3~1.2 409 Aa 10 10 20 60 2 2  4 Bukhangang Bangtaecheon
36 30~40 5~10 0.3~1.5 454 Aa 20 80 0 2  2 Bukhangang Bangtaecheon VS
37 50~60 25~40 0.3~2.0 375 Aa-Bb 10 20 70 - 1  1 Bukhangang Bangtaecheon W
38 20~30 5~12 0.5~2.0 493 Aa 10 10 20 60 2 1  3 Namhangang Garisancheon
39 20~30 5~15 0.5~2.0 370 Aa 10 10 20 60 3 2  5 Namhangang Garisancheon
40 30~40 5~10 0.3~1.2 541 Aa 20 40 40 2 0  2 Namhangang Bongsancheon
41 10~15 3~5 0.3~1.0 552 Aa 10 20 70 7 3  10 Namhangang Bongsancheon
42 20~25 5~15 0.3~1.5 801 Aa 10 20 70 5 3  8 Namhangang Odaecheon
43 20~25 5~10 0.3~1.5 713 Aa 10 90 18 12  30 Namhangang Odaecheon
44 50~60 20~40 0.3~1.5 670 Aa 10 20 70 8 6  14 Namhangang Odaecheon
45 20~25 10~15 0.5~1.5 729 Aa 20 80 5 5  10 Namhangang Odaecheon
46 25~30 10~20 0.3~1.5 640 Aa 20 10 20 50 2 2  4 Namhangang Odaecheon
47 15~20 5~10 0.3~2.5 454 Aa 10 20 70 5 5  10 Namhangang Oda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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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차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 조사 (NIE, 2017a)와 본 조사 

(3개 지점)로 서식이 확인되었는데, 서식지역은 비교적 적었으

나 개체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평창강 상류 흥정계곡 (2
개 지점)과 송천지류 봉산천 (2개 지점)은 본 조사에서 서식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식지역은 비교적 적으나 서식개체

수는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송천은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에서 서식이 보고되었으나 (ME, 1997~2006) 이후 서식이 보

고되지 않아 개체수가 급감하였거나 지역적 절멸한 것으로 추

정되며, 그 외 골지천, 용탄천, 제천천 등은 서식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어 조사하였으나 서식하지 않았다. 
낙동강은 1990년도 이전부터 2000년대까지는 석포면의 송

정리천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Choi, 1990; ME, 
1997~2006), 이후 소천면의 현동천에도 넓게 서식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고 (ME, 2007~2011; NIER, 2008; Byeon, 2011; 
Chae et al., 2015; NIE, 2017a; KNPS, 2017), 본 조사에서도 송

정리천과 현동천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Chae et al. (2015)에 의해 보고된 석

포면의 낙동강 본류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2010
년대 발생한 석포면 제련소의 오염수 배출로 인한 여러 번의 

어류 집단폐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서식분포 특성

본 조사에서 열목어가 출현한 지역은 하천 상류로 서식지

는 개발이 되지 않고 수목이 발달하여 하천에 그늘이 많이 

진 곳이었다. 출현지점들의 유폭과 수심, 고도, 큰돌 (boulder)
의 비율에 따른 개체수 분포양상은 Fig. 2와 같았다. 유폭은 

2~50 m 범위 내에서 서식하였는데, 4~20 m가 85%를 차지

하였고, 수심은 0.3~5.0 m 범위에서 1~2 m가 90.0%, 고도는 

200~900 m 범위에서 400~700 m가 76%이며, 큰돌의 비율

은 20~90% 범위에서 70~80%가 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

목어의 주 서식지는 고도가 400 m 이상의 하천 상류로 유폭 

4~20 m, 수심 1~2 m이며 큰돌의 비율이 70~80%인 곳이었

다. 

Table 1. Habitat characteristics of appearance stations of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in Korea in 2015 and 2019

St.
River 
width 
(m)

Water 
width 
(m)

Water 
depth 
(m)

Altitude 
(m)

River
types*

Bottom substratum 
(%)**

No. of 
individuals*** River

Etc#

M S G P C B 2015 2019 Total River Stream

48 10~13 5~8 0.5~1.3 561 Aa 20 80 3 12  15 Namhangang Odaecheon
49 10~15 5~8 0.3~1.5 467 Aa 20 80 4 7  11 Namhangang Odaecheon
50 15~20 5~8 0.3~1.2 476 Aa 10 20 70 2 1  3 Namhangang Odaecheon
51 15~20 5~10 0.3~1.5 414 Aa 10 20 70 3 4  7 Namhangang Odaecheon
52 5~10 2~3 0.3~1.0 420 Aa 10 20 70 3 3  6 Namhangang Odaecheon
53 15~20 3~5 0.3~1.2 858 Aa 10 20 70 1 0  1 Namhangang Jijangcheon
54 20~25 5~15 0.3~2.5 648 Aa 10 20 70 4 2  6 Namhangang Pyeongchanggang
55 20~30 10~15 0.3~1.5 614 Aa 10 20 70 10 12  22 Namhangang Pyeongchanggang
56 30~40 5~10 0.5~1.5 458 Aa 10 20 70 1 0  1 Namhangang Jucheongang
57 50~70 15~40 0.5~2.0 425 Aa 10 20 70 3 2  5 Namhangang Jucheongang W, VS
58 13~15 3~5 0.3~1.2 646 Aa 10 20 70 - 2 2 Namhangang Okdongcheon
59 10~15 5~10 0.3~1.2 534 Aa 10 20 70 0 12  12 Namhangang Okdongcheon
60 15~20 3~5 0.3~1.2 583 Aa 10 20 70 2 0  2 Namhangang Okdongcheon
61 15~20 5~10 0.5~1.2 693 Aa 10 20 70 22 15  37 Nakdonggang Songjeongricheon
62 20~25 5~10 0.5~1.5 619 Aa 20 80 28 18  46 Nakdonggang Songjeongricheon
63 40~50 10~15 0.5~1.5 561 Aa 10 20 70 2 3  5 Nakdonggang Songjeongricheon
64 30~50 10~15 0.5~1.5 530 Aa 10 40 50 3 0  3 Nakdonggang Songjeongricheon
65 30~35 5~10 0.3~1.5 528 Aa 10 20 70 16 14  30 Nakdonggang Hyeondongcheon
66 20~25 5~10 0.5~1.5 485 Aa 10 20 70 8 6  14 Nakdonggang Hyeondongcheon
67 25~30 5~10 0.5~2.0 411 Aa 10 40 50 - 5 5 Nakdonggang Hyeondongcheon

Number of stations 55 56 67

Number of individuals 286 256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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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urbance of habitat by river work*, W: weir, VS: vacation spot.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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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소율 및 위협요인

열목어의 서식이 보고된 지점들에 대한 본 조사 결과를 비

교하며, 1997~2006년은 18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 서식

이 확인되어 서식지 감소율은 16.7%, 2000~2011년은 29개 

지점 중 23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어 감소율은 20.7%, 
2010~2019년은 31개 지점 중 28개 지점에서 서식이 확인되

어 감소율은 10.0%였다. 과거 서식하였으나 본 조사에서 출

현하지 않은 지점들의 서식지 특징을 보면, 남한강의 송천 상

류부는 저수지 공사로 인해 서식지가 크게 교란되었고, 석포

면 낙동강 본류는 제련소의 오염수 배출로 인한 여러 번의 어

류 집단폐사를 겪었으며, 한계천은 2002년과 2003년에 연속

적인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서식지가 큰 변화를 겪었다 (Yoon and Kim, 2004; Kim et al., 
2006). 또한 본 조사에서 2015년에 출현하였으나 2019년에 출

현하지 않았거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지점들 중 하천정

비공사나 교량공사가 진행된 지점들은 4개 지점이 있었고 여

름철 피서객의 유입으로 인한 교란은 6개 지점이 있었으며 보

가 설치되어 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지점은 6개 지점이었다. 
Radio tag을 이용한 이동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열목어

는 산란을 위해 수 km 계곡으로 소상하여 산란하고 이후 유

폭이 큰 하천 하류로 이동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

문에 (Yoon and Jang, 2009; Yoon et al., 2014) 하천에 설치된 

보는 열목어의 서식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열목어는 루어낚시 대상종으로 널리 알려졌던 종으로 

2012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루

어낚시의 대상이 되면서 남획이 우려되고 있다. 

6. 멸종위협 평가 및 보전방향

열목어의 멸종위협 정도는 IUCN (2001)의 평가기준 A와 B
로 평가하였다. 평가기준 A의 경우 3세대 또는 10년을 기준

으로 평가하는데, 열목어의 연령은 만 3년생 이상으로 추정

된 바 있으나 1세대의 연령은 연구된 바 없어 10년을 기준으

로 하였다. 이에 감소경향은 본 조사결과와 2000~2011년의 

출현결과를 비교한 결과, 감소율은 20.7% (29개 중 6개 미출

Fig. 2. Aspects of number of individuals of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by water width (A), water depth (B), altitude (C), perventage of 
bouler (D) in Korea in 2015 an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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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였다. 열목어의 감소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거나 원인이 해

소되지 않았고, 출현범위 및 점유면적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

며, 서식지의 질은 하천공사와 오염수 유출, 루어낚시로 인한 

남획 등으로 하락되고 있었다. 이러한 근거로 멸종위협 등급

은 근접한 취약 (Near meets VU A2acd)으로 평가되었다. 평
가기준 B에서는 본 조사 결과 출현범위가 약 7,732 km2, 점유

면적 268 km2 (67지점× 4 km2)이며, 단절된 지소 수는 15개이

고 극심한 개체군 변동 (출현범위와 점유면적, 지소 수 또는 아

개체군 수, 성숙개체수)은 관찰되지 않아서 근접한 취약 (Near 
meets VU B1b (i,ii,iii) + B2b (i,ii,iii))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열목어의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한 결과 멸종위기 범주 (위급, 
위기, 취약)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멸종위기 범주에 근접하거

나 머지않아 멸종위기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위협종 (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하였다. 
열목어는 본 조사 결과 대부분 백두대간 및 DMZ 민통선이

북지역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설악산, 오대산, 태백

산, 치악산은 국립공원으로, DMZ 민통선이북지역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 외 방태천과 내린천, 북천상류, 오
대천 (중하류), 현동천, 평창강 (흥정계곡), 옥동천은 집단서식

지로 밝혀졌는데, 현재 이들 지역에는 무분별한 하천정비공사

나 여름철 피서지로 이용, 오염수 유출 등이 관찰되고 있기 때

문에 더 이상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천연기념물 또는 생태

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오대산 국립공원은 열목어 치어 방류를 

통한 복원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WPOE, 
2017), 정암사 등 현재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서는 치어 방류 등의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요     약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어류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
lingensis의 분포양상 및 서식지 특징,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

기 위해 분포조사를 2015년과 2019년에 실시하였다. 출현기

록은 1990년 이전, 1997~2006년, 2000~2011년, 2010~2019
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분포조사는 모두 150개 지점을 조

사하여 67개 지점에서 542개체를 확인하였는데, 내린천 (11
개 지점), 오대천 (11개), 북천 (10개), 방태천 (8개), 송정리천 (4
개), 수입천 (3개), 인북천 (3개), 현동천 (3개) 등의 순으로 지점

수와 개체수가 많았다. 열목어의 주 서식지는 고도가 400 m 이
상으로 높은 하천 상류로 유폭 4~20 m, 수심 1~2 m이며 큰돌

의 비율이 70~80%로 높은 곳이었다. 감소 및 위협요인은 하

천정비공사, 저수지 및 교량 건설, 오염수 배출, 여름철 피서객 

유입, 보 등이었다. 멸종위협 등급을 IUCN 평가기준 (A, B)에 

따라 평가했을 때, 2000~2011년 대비 서식지 감소율 (20.7%), 

출현범위 (7,732 km2), 점유면적 (268 km2), 단절된 지소수 (15
개), 서식지 질 하락 등을 근거로 근접한 취약 (Near meets VU 
A2acd, B1b (i,ii,iii) + B2b (i,ii,iii))으로 나타나 최종 “준위협종 

(Near Threatened, NT)”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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