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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어목 (Salmoniformes) 어류는 주로 하천과 바다를 회유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분류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입

이 매우 크고, 긴 유선형의 체형을 가지며, 기름지느러미가 미

병부에 있는 형태를 가진다 (Kim et al., 1997). 우리나라에 서

식하는 연어과 (Salmonidae) 어류는 사루기 Thymallus arcticus 
yaluensis,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tsinlingensis, 연어 

Oncorhynchus keta, 곱사연어 O. gorbuscha, 산천어 O. masou 
masou, 무지개송어 O. mykiss, 자치 Hucho ishikawae, 홍송어 

Salvelinus leucomaenis leucomaenis, 곤들매기 S. malmus와 우

레기 Coregonus ussuriensis 총 10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중 

외래어류는 무지개송어 1종으로 알려져 있다 (Chae et al., 2019).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Fig. 1)는 연어목 (Salmoniformes) 

연어과 (Salmonidae)에 속한다. 성체는 20~80 cm 내외의 전장이

며, 최대 전장 1 m, 무게 13 kg까지 성장하기도 하며, 수명은 최

대 18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색은 등쪽이 짙

은 갈색과 은빛의 푸른색을 띠며, 붉은색 반점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NIE, 2020). 
주요 서식환경으로 하상은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바닥을 

선호하며, 유속이 빠르고, 산소가 풍부한 물이 차가운 곳에 서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먹이는 주로 곤충, 곤충 유생, 작은 어

류나 달팽이 등을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입성 외래

어류로 2000년도에 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 의

해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 침입종 (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에 선정되었다 (Lowe et al., 2000). 

브라운송어의 원산지는 유럽,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이며, 현
재 아이슬란드와 유럽 북서부 해안, 지중해를 따라 남쪽까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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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성 외래어류 브라운송어 Salmo trutta의 국내 서식 및  

정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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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dentification of Domestic Habitat and Settlement of the Invasive Exotic Fish Brown Trout, Salmo 
trutta by Cheol Woo Park, Young-Jin Yun1, Jong Wook Kim, Dae-Yeul Bae1, Jae Goo Kim* and Su Hwan Kim2,*  
(Alpha Research Ecology Institute, Gunsan 54151, Republic of Korea; 1Institute of Korea Eco-Network, Daejeon 3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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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20 and 2022, the habitat of brown trout (Salmo trutta) was investigated in the 
Soyanggang River in Chuncheon, Gangwon province. As a result of the fish survey, A total of 43 
individuals brown trout were identified. The total length of brown trout was widely confirmed from 60 

cm or more to less than 10 cm. In January 2020, sperm release and spawn were observed in male and 
female confirmed at the St. 1. Brown trout were identified stably settled in the Soyanggang River and 
continues to live. In addition, benthic macroinvertebrates that can act as food sources of brown trout 
and abundantly inhabited. The riverbed structure is evenly composed of fine gravel and gravel, which 
constitute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habitat and spawning. However, the spawning grounds, 
spawned eggs and hatched fry have not yet been clearly identified, so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Key words: Brown trout, Salom turtta, Soyanggang Rive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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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Animal Diversity Web, 2004). 현재는 

북미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Townsend, 1996; 
Behnke, 2002). 연어과 어종은 수온이 찬 해역에서 자연 서식

하는 냉수성 어종으로나, 주로 식용 및 낚시를 목적으로 원서식

지로부터 타 지역으로 인위적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Fausch, 
1988). 브라운송어는 육식성이 강한 비교적 큰 어류로서 토착 어

류의 개체 수 감소, 다른 토착 연어과 어류와의 먹이 및 서식지 

경쟁 등에서 우위를 점하여 전 세계적으로 침입성 외래종으로

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Townsend, 1996; Korsu et al., 2010; 
Hasegawa, 2020). 

최근 국내 소양강 일대에 브라운송어가 출현하는 것이 확인되

어,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하면서 유입경로를 추적하였으나 국내 

정식 수입된 흔적은 없는 종이었다. 또한 정확한 분류학적 실체 

및 정착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브라운송어가 출현하

는 것으로 알려진 소양강은 강원도 인제군과 춘천시를 지나는 강

으로 홍천군 내면 명개리 만월봉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북서쪽

으로 흐르며, 자운천, 방태천 등의 지류와 합류한다. 소양강 상류

에는 사력댐으로 건설된 소양강댐 (총 저수량 29억 톤 규모)이 있

다. 소양강댐에서는 수력발전을 위한 방류 시 저층의 물이 방류

되어 방류수의 수온은 15℃로 연중 낮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Yi et al., 2006) 따라서 하류지역 역시 방류되는 냉수로 인해 북

한강과 합류되는 약 10 km 구간이 냉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침입성 외래어류인 브라운송어가 국내 자연생

태계 소양강 일원의 서식 여부와, 완전하게 정착하여 생활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시의 소양강댐 하류지역인 소양7교에

서 소양3교 사이의 소양강에서 실시하였으며 (Fig. 2), 브라운송

어를 포획, 확인하기 위하여 투망 (망목: 5 × 5 mm), 족대 (망목:  
4 × 4 mm)를 사용하여 정성조사하였으며, 채집된 어류는 Kim  

(1997), Belica (2007), Kim and Park (2007), Chae et al. (2019)에  

따라 현장에서 동정 및 계수한 후 즉시 재방류하였다. 함께 채집 

된 브라운송어는 10%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실험실 내 보관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1~11월, 2022년 3~ 

11월까지 매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수온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2020년, 2022년 각 분기별 1회 다항목수질측정기  

(YSI,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수온자료의 확인을 위 

해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publicMain/mainContent.do)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까지 소양강댐 방류수 수온현황을 확인하였다. 유속은 유속계 

(FLOWATCH, JDC electronics)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하
상구조는 Cummins (1962)에 의거 육안으로 구분하였다. 먹이

원으로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서식 현황 확인을 위해 어류

조사와 동일지점 및 시기에 정성채집하였으며, 뜰채와 D-frame 
net, 핀셋을 이용하였다.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유수역의 여울 

(riffle), 흐르는 물 (run)과 정수역의 고인물 (pool)과 식생이 풍부

한 수변부 중심으로 채집하였다.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동정

은 Song (1995), Lee and Min (2005) 등을 참고하였고, 수서곤

충은 McCafferty (1981), Merritt and Cummins (1996), Won et 
al. (2005), Merritt et al. (2008), Kwon et al. (2013), Kim et al. 

(2013)을 참고하였고, 파리목 깔따구류는 Wiederholm (1983)의 

방법을 이용하여 깔따구류 (Chironomidae spp.)로 정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브라운송어 서식 확인

2020년과 2022년 소양강 일대 조사 결과 브라운송어 (Salmo 

Fig. 1. Brown trout (Salmo trutta). Scale bar = 10 cm.

http://water.nier.go.kr/publicMain/mainContent.do
http://water.nier.go.kr/publicMain/mainCont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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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ta)는 2020년 19개체와 2022년 24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조
사된 개체의 전장이 60 cm 이상의 대형개체부터 10~20 cm의 

중소형개체, 10 cm 이하의 소형개체까지 폭 넓게 나타나고 있었

다. 또한 2022년 조사한 개체에 대해 전장-체중 관계분석 결과 

매개변수가 3.28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브
라운송어가 소양강 유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는 생활사를 이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따라서 국내 브라운송어

의 유입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문헌 및 국가 수입원을 조사하였

지만 정식으로 국내 수입된 사례가 없는 종으로서 일부 무지개

송어 (O. mykiss), 산천어 (O. masou masou) 등 연어과 어류의 발

안란 (Eyed eeg) 수입과정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 서식 어류를 확인한 결과 

총 8목 12과 32종 1,911개체가 확인되었다 (Table 1). 그중 빙어 

(Hypomesus nipponensis)가 531개체 (RA: 27.8%)로 우점적으

로 출현하였으며, 가시고기 (Pungitius sinensis)가 513개체 (RA: 
26.8%)로 아우점하였고, 피라미 (Zacco platypus) 179개체 (RA: 
9.4%), 참붕어 (Pseudorasbora parva) 141개체 (RA: 7.4%), 참
종개 (Iksookimia koreensis) 130개체 (RA: 6.8%)의 순으로 출현

하였다.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가시고기가 아

우점종으로 출현하며 다수의 개체가 서식함을 확인하였다. 외
래어류로는 연어과 어류인 브라운송어 43개체 (RA: 2.3%, Fig. 
1), 무지개송어 12개체 (RA: 0.6%)와 검정우럭과 어류인 배

스 (Micropterus salmoides) 20개체 (RA: 1.0%)와 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 2개체 (RA: 0.1%)로 나타났다. 

2. 브라운송어 서식환경

브라운송어는 냉수성 어류로 적정 서식수온은 12.4~17.6℃
로 알려져 있다 (Ferguson, 1958). 조사지점인 소양강 댐 하류 지

점의 수온은 5.6~17.7℃의 범위 (Table 2)를 나타내고 있어 연

중 브라운송어가 서식하기에 적당한 수온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수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물

환경정보시스템 (2020)에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의 소양댐 방류수의 수온을 확인한 결과 5~12℃ 범위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조사지역의 물리적 환경으로는 하

폭 230~310 m, 유폭 60~110 m로 규모가 큰 하천이며, 유속은 

0.2~1.1 m/s로 물의 흐름이 있으며, 수심은 0.3~0.7 m를 나타

냈으며, 하상은 모래 (sand), 잔자갈 (pebble), 자갈 (gravel), 호박

Fig. 2. The map of study site. Red closed dot indicate sampling site, and green area indicate brown trout habitat in Soyanggang River.

Fig. 3. Length-weight relationship of collected Brown trout in Soy-
anggang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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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sh fauna comparison including Salmo trutta habit between 2020 and 2022 in Soyanggang River, Korea

Species 2020 2022 Total RA*

Cypriniformes
Cyprinidae

Cyprinus carpio 5 3 8 0.4
Carassius auratus 40 4 44 2.3
Rhynchocypris oxycephalus 7 21 28 1.5
Acheilognathus lanceolata intermedia 2 1 3 0.2
Pseudorasbora parva 100 41 141 7.4
Pungtungia herzi 1 1 0.1
Squalidus gracilis majimae 1 1 0.1
Hemibarbus labeo 4 1 5 0.3
Pseudogobio esocinus 1 13 14 0.7
Zacco koreanus 28 4 32 1.7
Zacco platypus 109 70 179 9.3
Hemiculter eigenmanni 1 1 0.1

Cobitidae
Misgurnus anguillicaudatus 4 10 14 0.7
Misgurnus mizolepis 2 2 0.1
Koreocobitis rotundicaudata 1 1 0.1
Iksookimia koreensis 53 77 130 6.8

Balitoridae
Lefua costata 14 14 0.7
Orthrias nudus 5 10 15 0.8

Siluriformes
Siluridae

Silurus asotus 1 1 0.1
Bagridae

Pseudobagrus fulvidraco 1 1 0.1
Salmoniforems

Salmonidae
Oncorhynchus masou masou 18 4 22 1.2
Oncorhynchus mykiss 11 1 12 0.6
Salmo trutta 19 24 43 2.2

Osmeriformes
Osmeridae

Hypomesus nipponensis 204 327 531 27.8
Gobiiformes

Odontobutidae
Odontobutis interrupta 1 8 9 0.5

Gobiidae
Gymnogobius urotaenia 4 2 6 0.3
Tridentiger brevispinis 1 1 0.1
Rhinogobius brunneus 2 111 113 5.8

Beloniformes
Adrianichthyidae

Oryzias latipes 4 4 0.2
Perciformes

Centrarchidae
Micropterus salmoides 3 17 20 1.0
Lepomis macrochirus 1 1 2 0.1

Gasterosteiformes
Gasterosteidae

Pungitius sinensis 188 325 513 26.7

Number of Individuals 816 1,095 1,911 100.0
Number of Species 026 22 32

* RA: Relative ab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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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boulder)이 고르게 구성하고 있어 브라운송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 (Belica, 2007; Hasegawa, 2020)을 갖추고 있었다 

(Table 3). 

3. 산란과 번식

브라운송어는 2~3년, 전장이 100~150 mm만큼 성장하면 성

적으로 성숙하며 (Belica, 2007), 암컷은 자갈이 많고, 유속과 수

심이 적합한 장소를 찾아 산란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Young, 1989). 산란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에 시작된다 (Reiser and Wesche, 1977; Raleigh et 
al., 1986). 현장조사 중 2020년 1월 소양강댐 세월교 (st.1)에서 

포획된 개체 중 전장 60 cm의 수컷 개체에서 정액이 나오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암컷 (TL, 45 cm) 개체는 별다른 압박 없이 총

배설강으로 알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5). 이에 소양강

에 서식하는 브라운송어가 성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성장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정확한 산란장의 위치와 수정란, 
부화 자어 등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 

4. 서식지의 먹이원 출현 양상

브라운송어는 수서곤충, 저서성무척추동물, 어류, 알, 수생식

물과 부착조류 등 다양한 먹이를 섭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an, 1978; Kaeding and Kaya, 1978). 소양강 브라운송어 서

식지역 내의 먹이원으로 활용가능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상

Table 3. Status of substrate structure, water depth, and flow velocity in Soyanggang River

Sites
Bottom structure (%)* Water 

depth (m)
Water 

velocity (m/s)Boulder Cobble Pebble Gravel Sand

St. 1 15 47 23 11 04 0.3~0.7 0.3~0.7
St. 2 02 27 37 20 13 0.4~0.6 0.2~1.1
St. 3 12 53 20 10 05 0.4~0.7 0.3~0.5

*Bottom structure by Cummins (1962); boulder (>256 mm), cobble (64~256 mm), gravel (16~64 mm), pebble (2~16 mm), sand (0.06~2 mm), mud (<0.06 mm).

Fig. 4. Dam of Soyang effluent water temperature in 2018.01~2020.09.

Table 2. Water temperature (℃) change in 2020 and 2022 in Soy-
anggang River

         Year
Site

2020 2022

Mar Jun Sep Oct May Jul Sep Oct

St. 1 8.0 9.2 15.1 14.9 6.3 12.6 16.5 16.5
St. 2 7.7 9.8 15.8 14.7 5.7 12.9 17.7 14.9
St. 3 8.2 10.5 13.9 13.8 5.6 13.0 17.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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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사한 결과 5문 7강 16목 36과 45종 1,637개체가 확인되었

다. 분류군별로 구분하면 날도래목이 13종 (RA: 28.9%)으로 가

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고, 하루살이목 8종의 순으로 확인되었

다 (Table 4). 브라운송어의 서식지점에서 다양한 종의 저서성대

형무척추동물이 확인되었으며 어린개체부터 성체 브라운송어

의 먹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Stenopsyche bergeri), 보통옆새우 (Gammarus sobaegensis), 물
벌레류 (Corixidae sp.) 등 개체의 크기가 크고, 서식개체가 많은 

종이 주요 먹이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     약

2020년과 2022년에 걸쳐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에서 외래종인 

브라운송어의 서식을 조사한 결과, 43개체 (2.3%)가 서식하는 것

이 확인되었다. 2020년 19개체, 2022년 24개체의 서식이 확인되

었다. 조사된 개체의 전장이 60 cm 이상의 대형 개체부터 10 cm 
미만의 소형 개체까지 폭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St. 
1 지점인 세월교에서 확인된 암, 수 개체에서 포란과 방정이 관

찰되어 소양강 일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꾸준히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먹이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저서성대형

무척추동물이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하상구조도 잔자갈과 

자갈 등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 서식과 산란에 필요한 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산란장, 산란된 알, 부화된 치어 등

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     사

본 조사는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안전관리 연구사업에 의

해 수행되었으며, 특히 생태계교란 생물 모니터링 NIE-법정연

구-2022-09의 사업지원과 2022년 위해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NIE-수탁연구-2022-09에 의해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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