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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생생물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많은 종들이 멸종하거나 멸종위협에 처하고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Sala et al., 2000; IUCN, 
2020). 우리나라 담수어류도 강과 하천에 대형 보와 댐, 하구 둑 

등의 건설, 다양한 하천공사, 수질오염, 생태계교란종의 도입 등

의 원인으로 고유종 및 자생종들의 일부 종은 멸종하고 많은 종

들이 멸종위협에 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Jang et al., 2006; 
Kwater, 2007; NIBR, 2011, 2019; Ko et al., 2017). 환경부는 

1989년부터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이 중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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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어류 미호종개 Cobitis choii (Pisces: Cobitidae)의 

분포양상과 멸종위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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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spect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the Endangered Miho Spined Loach, Cobitis 
choii (Pisces: Cobitidae) by Myeong-Hun Ko* and Mee-Sook Han (Kosoo Ecology Institute, Seoul 07952, Republic 
of Korea)

ABSTRACT Distribution status and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of an endangered species, Cobitis 
choii, were investigated from 2015 to 2019. In 2015 and 2018, we investigated past appearance sites 
of C. choii. In 2015, 163 individuals from nine sites were collected by surveying 19 stations. In 2018, 
19 individuals from five sites were collected by surveying 22 sites. In 2019, 156 individuals from 12 
sites were collected as a result of a survey of 79 sites of past appearance and potential appearance 
of C. choii. Appearance regions were Mihocheon (Baekgokcheon (2 sites), Chopyeongcheon (1 sites)), 
Gapcheon (3 sites), Yugucheon (2 sites), Jicheon (4 sites), and Geumgang mainstream (2 sites). Among 
these appearing regions, Baekgokcheon, Yugucheon, and Mihocheon mainstreams showed a sharp 
decline in population. Baekgokcheon was estimated to have a habitat change due to a project to 
raise the bank of Baekgok Reservoir. Yugucheon was estimated to have a habitat disturbance due 
to flood-induced collapse and reconstruction of weir. Mihocheon mainstream was estimated to have 
water pollution and habitat disturbance. On the other hand, Chopyeongcheon and Geumgang main- 
stream were newly habitat identified and Gapcheon was noted to show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ividuals. After performing extinction threat evaluation, C. choii was evaluated as Endangered (EN 
A2ac) due to its rapid population decline (more than 50%) in its habitats of Baekgokcheon, Yugucheon, 
and Mihocheon based on criteria A, while it was evaluated as Vulnerable (VU B1ab (iii,v) +B2ab 

(iii,v)) due to its narrow extent of occurrence (EOO, 1,735 km2) and area of occupancy (AOO, 36 km2) 
in 6 locations with a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based on criteria B. Therefore, the final threat 
of extinction grade was evaluated as Endangered (EN A2ac). In Baekgokcheon, Yugucheon, and 
Mihocheon mainstream where the population has declined rapidly recently, conservation measures are 
urgently required to increase it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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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류는 1996년 24종, 1998년 12종, 2005년 18종, 2012년 25
종, 2017년 27종, 2022년 29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ME, 
1996, 1998, 2005, 2012a, 2017, 2022). 멸종위기종을 효율적으

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종에 대한 정확한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

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에서는 멸종위협 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IUCN, 2001). 우리나라에서

는 이를 기반으로 적색목록집을 분류군별로 발간하고 있는데, 어
류는 2011년과 2019년에 발간되었다 (NIBR, 2011, 2019). 하지

만 이들 적색자료집은 감소경향 및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평가의 한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대상종 전체를 아우르는 정밀분포조사를 주기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감소경향 및 분포양상, 감소원인 등을 파악

하고 분석하여 멸종위협 등급을 재평가하고 있다 (Ko, 2016; Ko 
et al., 2018a, 2018b, 2019, 2020, 2021, 2022; Choi et al., 2021, 
2022). 

미호종개 Cobitis choii가 속한 미꾸리과 (Cobitidae) 어류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북부에 21속 171종이 분포하고 (Kottelat, 
2012; Nelson et al., 2016), 우리나라에는 5속 16종이 서식하며 

생활형은 저서성 소형어류이다 (Kim, 2009; Chae et al., 2019). 
미호종개는 1984년 Kim and Son에 의해 신종으로 보고된 종으

로, 우리나라의 금강과 러시아의 아무르강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Bogutskaya et al., 2008; Kim, 2009; Chae et al., 2019). 
주로 모래가 깔린 금강 본류역 중·하류와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

류 하류부에 서식하며 (Kim and Son, 1984; Hong, 2004), 최근 

하천공사 및 수질오염, 준설 등으로 서식지가 교란되고 조각화

되면서 서식지 및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Hong, 2004; ME, 2009; Ko et al., 2012a). 이러한 이유로 1996
년부터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후 지금 (현재 환경부지

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ME, 1996, 
1998, 2005, 2012a, 2017, 2022), 생태적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 

등으로 종은 2005년 (제454호), 서식지인 지천 하류부는 2011년 

(제533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CHA, 2023). 미호종개

에 관한 연구는 분류학적 연구 (Lee et al., 1986; Park and Kim, 
2003; Kim, 2009; Kwan et al., 2018)와 보전학적 연구 (ME, 
2009, 2011a, 2011b, 2012b, 2013; MLTM, 2010), 유전자 분석 

(Bang et al., 2008; Kim et al., 2008; Lee et al., 2008), 초기생활

사 (Song et al., 2008), 생태학적 연구 (ME, 2011b; Ko and Bang, 
2018a, 2018b), 서식현황 및 서식개체수 추정 (Bae et al., 2012; 
Ko et al., 2012a, 2012b, 2014) 등이 있다. 또한 적색자료집에서

는 점유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서식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2011년과 2019년 모두 위기 (EN)로 평가되었다 (NIBR, 2011, 
2019).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미호종개의 정밀분포조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분포양상을 밝히

고, 과거 출현기록과의 비교 및 현재의 분포양상을 분석하여 정

확한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하며, 나아가 보존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미호종개의 시기별 분포기록은 분포조사 및 멸종위기종 복

원사업 등을 근거로 1984~2004년, 2006~2014년, 2015~2019
년으로 구분하였다. 1984~2004년은 신종보고 (Kim and Son, 
1984)와 현황 및 보존 (Hong, 2004)의 분포기록을 분석하였

고, 2006~2014년은 멸종위기종 미호종개 복원사업 (ME, 2009, 
2011a, 2012b, 2013, 2015; MLTM, 2010; Soonchunhyang 
University, 2014)과 천연기념물 서식현황 기초조사 (CHA, 
2009), 서식현황 및 개체수 추정 (Bae et al., 2012; Ko et al., 
2014),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Lee et al., 2009; Yoon et al., 
2009)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5~2019년은 치어 방류집단

의 서식현황 조사 (ME, 2016, 2018, 2019)를 분석하였다.
미호종개의 서식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

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제454호)로 지

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 2018, 2019년 3회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5년

과 2018년은 Hong (2004)과 Ko et al. (2012a) 등의 출현지점 위

주로 지점을 선정 (2015년 19개, 2018년 22개)하여 조사하였고, 
2019년은 출현 가능성이 있는 금강 중·하류의 지류 및 본류에 

79개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지점 간 거리는 IUCN (2001)
의 권고 격자 (2 × 2 km)를 고려하여 2~5 km 간격으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집단서식지인 백곡천과 유구천, 지천, 갑천 등은 

1~2 km로 세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

에 출현지점의 행정구역과 GPS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다. 
채집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고, 채집은 크기가 작은 당

년생 치어까지 포획하기 위하여 망목 1 × 1 mm의 족대를 사용

하였으며, 채집 즉시 종과 개체수를 확인한 후 바로 방류하였

다. 서식지 환경 중 물리적 환경인 하폭과 유폭, 수심, 고도, 하
천형, 하상구조, 교란요인 등을 조사하였는데, 하천형은 Kani 

(1944)에 따라, 하상구조는 Cummins (1962)의 방법을 응용하였

으며, 고도는 Google Earth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Google Earth 
Pro, US). 이·화학적 환경은 2019년 6월에 수온과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염도, pH, 용존산소량 (DO, dissolved oxygen) 
등을 디지털온도계 (T-250A, ASAHI, Japan)와 수질측정기 (HI-
9828, Romani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멸종위협 등급은 과거 

문헌과 본 조사 결과를 근거로 IUCN (2001, 2017)의 적색목록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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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분포 기록

시기별 출현기록은 Fig. 1과 같으며 연도별, 주요 서식지별 채

집개체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1984~2004년

미호종개의 완모식 (holotype) 채집지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 

미호천 중류이며, 부모식 (paratype)까지 모두 85개체 (3회 조사)
가 채집되었다 (Kim and Son, 1984). 이후 Hong (2004)은 1985
년부터 2004년까지 28회 조사를 실시하여 20개 지점 82개체가 

채집되었는데, 금강 본류는 대청댐 아래 조정지댐 하부와 부여

군 부여읍 2개 지점, 지류인 갑천은 중·하류 5개 지점, 미호천은 

본류 및 지류 (백곡천, 초평천, 부심천, 병천천)에서 11개 지점, 유
구천 하류 (1개 지점), 지천 하류 (1개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Fig. 
1A). 조사횟수 및 개체수는 미호천 14회 45개체, 갑천 13회 32
개체, 금강 2회 3개체, 유구천 1회 1개체, 지천 1회 1개체가 채집

되어 미호천, 갑천, 금강 등의 순으로 많았다 (Hong, 2004). 따라

서 이 기간에 미호종개는 21개 지점에서 167개체가 채집되었다. 

2) 2006~2014년 

이 시기는 미호종개의 다양한 복원사업과 분포역 조사 등

으로 서식이 보고되었다 (Fig. 1B). 미호종개의 복원사업으로 

2006~2009년은 갑천, 미호천, 유구천, 지천에서 서식이 보고되

었는데, 특히 미호천은 상류부 지류인 백곡천에 많은 개체가 서

식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미호천 중류는 1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

되었으며 (ME, 2009), 2009년은 천연기념물 서식현황 조사로 유

구천과 지천에 (CHA, 2009), 전국자연환경조사로 갑천에 서식

이 확인되었다 (Lee et al., 2009; Yoon et al., 2009). 2010년은 미

호천 본류 및 상류의 백곡천, 유구천, 지천 (MLTM, 2010; ME, 
2011b)에서, 2011년은 미호천 본류 및 백곡천 상류, 유구천, 지
천 (ME, 2011a, 2011b; Bae et al., 2012)에서 서식이 보고되었

다. 2012년은 백곡천과 유구천 (ME, 2012b; Ko et al., 2014)에
서, 2013년은 유구천에서, 2014년은 백곡천과 유구천에서 서식

이 보고되었다 (ME, 2013; Soonchunhyang University, 2014). 
한편 미호종개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생산된 미호종개 치어

가 개체군 증대를 위해 방류되었는데, 2007년 초평천 4,200개

체, 2008년 백곡천 7,000개체 (ME, 2009), 2010년 미호천 2,000
개체 (ME, 2011b), 유구천 4,000개체 (MLTM, 2010), 2011년 유

구천 5,000개체 (ME, 2011a), 2012년 유구천 7,000개체 (ME, 
2012b) 등이었다. 방류 후에는 방류 후 모니터링이 진행되면서 

비교적 많은 개체가 채집되었다 (Table 1). 이 기간에 채집된 장

소는 모두 13개 지점 7,934개체였고, 집단서식지는 백곡천, 지천, 
유구천, 갑천 4곳이었다. 

 

2. 2015~2019년 출현기록 및 분포조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호종개의 출현기록은 방류 치어

의 서식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2015~2016년에 백곡

천 (51개체)과 유구천 (27개체), 지천 (41개체)에서 (ME, 2016), 
2017~2018년과 2018~2019년은 유구천에서 각각 13개체, 2
개체가 확인되었다 (ME, 2018, 2019). 

본 분포조사는 2015년, 2018년, 2019년 3회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서식지 특징과 개체수는 Table 2와 같았다. 2015년과 

2018년은 과거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Fig. 1. Distribution of Cobitis choii in Geumgng (River), Korea from 1984 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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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과거 출현지점 및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밀조사하였다. 
2015년은 19개 지점을 조사하여 9개 지점에서 163개체를 채집

하였는데, 백곡천은 2개 지점에서 121개체, 지천은 4개 지점 99
개체, 갑천은 1개 지점 2개체, 유구천은 2개 지점 19개체로 백곡

천에서 가장 많은 개체가 채집되었다. 2018년은 22개 지점을 조

사하여 5개 지점에서 39개체를 채집하였는데, 지천은 3개 지점 

35개체, 유구천은 1개 지점 2개체, 갑천은 1개 지점 2개체가 채

집되어 지천이 가장 많았고 백곡천은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2019년은 7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2개 지점에서 156개체를 

채집하였는데, 지천은 4개 지점 70개체, 갑천은 3개 지점 56개

체, 금강 본류는 2개 지점 17개체, 초평천은 1개 지점 8개체, 백
곡천은 1개 지점 4개체, 유구천은 1개 지점 1개체였다. 채집개체

수는 지천, 갑천, 금강 본류 등의 순으로 많았고, 금강 본류 2개 

지점과 초평천 1개 지점은 본 조사에서 처음으로 서식이 확인되

었다. 2019년 출현지점은 14개이며 집단서식지는 지천과 갑천 2
곳이었다. 

Table 1. The records of the Cobitis choii in Geumgang, Korea from 1983 to 2019

Year

Number of individuals (number of surveys)

Total ReferenceMihocheon
Gab

-cheon
Yugu

-cheon Jicheon Geum
-gangMain-

stream
Baekgok
-cheon

Chopyeng
-cheon

1983 85 (3) 85 (3) Kim and Son, 1984
1985 11 (4)** ? (1) ? (1) 11 (6) Hong, 2004
1986 2 (2) 7 (3) 1 (1) 1 (1) 1 (1) 12 (8) Hong, 2004
1987 4 (1) 4 (1) Hong, 2004
1992 19 (1) 19 (1) Hong, 2004
1993 2 (1) 2 (1) Hong, 2004
1997 3 (1) 3 (1) Hong, 2004
1994 2 (1) 2 (1) Hong, 2004
1998 1 (1) 1 (1) Hong, 2004
2000 3 (2) 3 (2) Hong, 2004
2002 3 (1) 4 (1) 7 (2) Hong, 2004
2003 1 (1) 1 (1) 2 (2) Hong, 2004
2004 16 (2) 16 (2) Hong, 2004
2006 2 (2) 925 (3) 30 (3) 9 (3) 966 (11) ME, 2009
2007 1 (1) 57 (2) 60 (2)* 5 (2) 123 (7) ME, 2009
2008 4 (1) 4 (7) 8 (8) Lee et al., 2009; ME, 2009
2009 8 (2) 1 (1) 37 (1) 46 (4) CHA, 2009; ME, 2009; 

Yoon et al., 2009 
2010 697 (5)* 120 (2) 180 (2)* 55 (2) 1,052 (11) MLTM, 2010; ME, 2011a
2011 1 (1) 2,559 (9) 37 (1), 93 (2)* 1,295 (12) 4,022 (25) ME, 2011a, 2011b; 

Bae et al., 2012
2012 761 (5) 623 (4)* 1,384 (9) ME, 2012b; Ko et al., 2014
2013 295 (8) 295 (8) ME, 2013
2014 8 (1) 30 (14) 38 (15) Soonchunhyang University, 2014; 

ME, 2015
2015~2016 51 (3) 27 (6) 41 (3) 119 (12) ME, 2016

2015 121 (2) 2 (1) 19 (2) 99 (4) 241 (9) Present study
2017~2018 13 (3) 13 (3) ME, 2018

2018 2 (1) 2 (1) 35 (2) 39 (4) Present study
2018~2019 2 (2) 2 (2) ME, 2019

2019 4 (1) 8 (1) 56 (3) 1 (1) 70 (4) 17 (2) 156 (12) Present study

Total 831 (24) 4,606 (29) 72 (5) 171 (27) 1,329 (50) 1,642 (32) 20 (4) 8,671 (171)

*monitoring after fry discharge, **Mihocheon mainstream, Musimcheon, Byeongcheoncheon, Baekgokcheon and Chopyengcheon not dis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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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지역별 서식양상

1) 미호천 

미호천은 1983년부터 2003년까지 미호천 본류 전역, 지류인 

백곡천, 초평천, 병천천, 무심천 11개 지점 등 미호천 전역에 서

식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Kim and Son, 1984; Hong, 2004). 이
후 미호천 본류는 서식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미호천 상류부

를 제외하면 거의 채집되지 않았으며 (ME, 2009), 개체군 회복을 

위해 미호천 상류부에 2010년 2,000개체가 방류되어 2011년까

지 서식이 보고되었지만 (ME, 2011b), 2012년 이후부터는 본 조

사를 포함하여 서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2019년 본 조사에서 

일부 구간은 비교적 수환경이 좋은 지역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은 하천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진

행되고 있었다. 
미호천 상류에 유입되는 백곡천은 1985년 중류부 (진천읍 신

정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고 (Hong, 2004), 이후 2006년부터 

백곡저수지 유입부에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주목

되었으며 (ME, 2009), 2015년까지 비교적 많은 개체가 채집되었

다 (MLTM, 2010; ME, 2011b, 2016; Bae et al., 2012; Ko et al., 
2014; Soonchunhyang University, 2014). 또한 인공 생산된 미

호종개 치어가 2008년 7,000개체가 방류된 바 있고 (ME, 2009), 
표지-재포획법으로 서식개체수를 추정한 결과 2006년 9,106±

2,524개체 (ME, 2009), 2011년 6,143개체 (Bae et al., 2012), 
2012년 7,838±6,290개체 (Ko et al., 2014)로 비교적 많은 개체

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인 2015년에는 2개 지

점에서 51개체가 채집되어 개체수가 비교적 많았으나 2018년에

는 서식개체수가 확인되지 않았고 2019년에는 4개체만이 채집

되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과거 미호종개가 집단으로 서

식하던 곳 (St. 2)은 2019년 미호종개가 서식하지 않았는데, 하상

에 펄 (90%)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펄 층이 30~40 cm로 쌓였

으며 물의 흐름이 없는 정체수역으로 나타나, 미호종개가 약간

의 유속이 있는 모래여울에 주로 서식하는 특징 (ME, 2009; Ko 
and Bang, 2018a)으로 볼 때 서식지 변화가 가장 큰 감소원인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서식지 변화의 원인은 2013년부터 진행된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결과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미호종개 

주 서식지가 대부분 정수역으로 변하였고 하상에 펄이 많이 쌓

이면서 미호종개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였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미호천 상류에 유입되는 또 다른 지류 초평천은 1985년 중

류부 (초평면 금곡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다 (Hong, 2004). 이
후 2007년 초평천 상류 (원남저수지 유입부)에 복원사업으로 미

호종개 치어 4,200개체가 방류되어 2007부터 2008년까지 서식

개체가 확인되었으나 2008년 하천정비공사가 방류지역에 진행

된 이후부터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ME, 2009). 본 조사로 

2019년 초평천 중류인 초평저수지 유입부 (St. 3)에서 8개체가 

채집되어 주목되었는데, 이곳은 유폭 30~50 m, 수심 0.3~1.5 m
이고 유속이 느리며 모래 (30%)와 잔자갈 (40%)의 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2) 갑천

갑천은 중·하류에서 1986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지점 32
개체가 채집되었다 (Hong, 2004). 이후 갑천 하류에서 2006년 

30개체 (3회 조사) (ME, 2009), 2008년 4개체 (7회) (Lee et al., 
2009), 2009년 8개체 (2회) (Yoon et al., 2009)가 채집되어 서식

지가 하류부로 한정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2015년 1개 지점 2개

체, 2018년에 1개 지점 2개체가 채집되었고, 2019년 정밀조사

로 3개 지점 (약 5 km 서식)에서 56개체가 채집되어 비교적 많

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었다. 2019년 출현지점의 서식환경은 유

폭 20~80 m, 수심 0.3~1.2 m로 유속이 느린 소로 모래의 비율은 

10~20%로 비교적 낮았다. 

3) 유구천 

유구천은 1985년 1개체가 채집되었고 (Hong, 2004), 2007
년 5개체 (2회 조사), 2009년 1개체가 확인되었다 (ME, 2009). 
이후 미호종개 복원사업으로 치어를 2010년 4,000개체, 2011
년 5,000개체, 2012년 7,000개체가 방류되었고, 이 기간에 방

류 후 모니터링으로 869개체가, 2013년에는 295개체가 채집되

었다 (MLTM, 2010; ME, 2011a, 2012b, 2013). 한편 표지-재포

획 방법으로 서식개체수를 추정한 결과 2012년 1,857±943개체 

(ME, 2012b), 2013년 226±114개체 (ME, 2013)로 비교적 많은 

개체가 생존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2014년 30
개체 (14회 조사) (ME, 2015), 2015~2016년 27개체 (6회) (ME, 
2016), 2017~2018년 13개체 (3회) (ME, 2018), 2018~2019년 2
개체 (2회) (ME, 2019)가 채집되었으며, 본 조사로 2015년 19개

체 (2개 지점), 2018년 2개체, 2019년 1개체가 채집되어 점차적

으로 서식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식개체수가 감소

한 원인은 2016년 미호종개 치어 방류지에 설치된 보가 홍수로 

붕괴되었고 이후 2017년 보가 재설치되면서 서식지가 크게 교란

된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보의 철거 및 재설치 과정에서 미

호종개 서식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보의 설치 후에는 보의 

높이가 높아 보 위쪽은 정수역으로 바뀌면서 미호종개가 서식하

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보 아래는 시간이 지나면

서 서식환경이 복원되었는데, 2019년 조사에는 유속이 있는 모

래여울 (모래비율 70%)이 형성되어 있어 미호종개의 서식이 가

능한 서식환경으로 판단되었다. 

4) 지천

지천은 1986년 1개체가 처음으로 채집되었고 (Hong, 2004), 
2006년 9개체 (3회 조사), 2009년 37개체 (1회), 2010년 55개체 

(2회)가 채집되었다 (ME, 2009; MLTM, 2010). 2011년 미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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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서식지 지천 하류역은 천연기념물 제533호로 지정되었고, 미
호종개의 개체군 생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채집개체수는 

1,295개체 (12회 조사)이고 서식개체수는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

점에서 표지-재포획 방법으로 14,262±4,926개체 (지천 전체는 

34,717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o et al., 2012b). 
이후 2015~2016년 41개체 (3회)가 채집되었고 (ME, 2016), 본 

조사로 2015년 4개 지점 99개체, 2018년 2개 지점 35개체, 2019
년 4개 지점 (약 5 km 서식) 70개체가 채집되었다. 지천의 미호종

개는 연도별 채집개체수의 변동은 있으나 큰 생태적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금강 본류

금강 본류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대청댐 아래 조정지댐 

하부와 부여군 부여읍 등 2개 지점에서 3개체가 채집된 바 있으

며 (Hong, 2004), 이후 출현기록이 없다가 2019년 정밀분포조

사로 2개 지점에서 17개체가 확인되어 주목되었다. 출현지점은 

금강 중·하류부 (미호천 합류부 인근)로 상류지점 (St. 7)은 유폭 

100~150 m, 수심 0.3~12.0 m이고 유속은 비교적 느리고 모래의 

비율은 10%로 적었으며 16개체가 채집되었고, 하류지점 (St. 8)
은 유폭 160~180 m, 수심 0.3~1.0 m이고 유속은 비교적 느리고 

모래는 70%로 비교적 높았으며 1개체가 채집되었다. 

4. 멸종위협 평가 및 보존방향

미호종개의 멸종위협 평가는 IUCN (2001, 2017)의 기준에 따

라 평가하였다. 평가기준 A는 3세대 길이 또는 10년 중 긴 것으

로 감소경향을 평가하는데, 미호종개의 연령은 만 4년생 이상으

로 추정되었고 (Ko and Bang, 2018a), 만 2년생부터 산란을 하

는 것으로 보고되어 (ME, 2011b) 1세대는 약 3년으로 추정되었

기 때문에 (3세대 9년) 10년 동안 감소경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거 10년 전의 분포조사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조

사 결과 (2015~2019년)를 2006~2014년의 결과와 비교하여 감

소경향을 추정하였다. 2006~2014년은 집단서식지 4곳 (백곡천, 
갑천, 유구천, 지천), 출현지점 13개였고, 본 조사 결과에서는 집

단서식지 2곳 (갑천, 지천), 출현지점 14개로 나타나, 출현지점은 

1개 증가하였지만 집단서식지는 2곳이 감소하였다. 비록 2019년 

정밀분포조사로 1개 출현지점이 증가하였지만, 집단서식지 백곡

천은 2006~2014년대 최대 서식지였으나 둑 높이기 사업에 의한 

서식지 변화로 지역절멸 위기에 있고, 유구천도 복원사업으로 최

대 1,857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보의 붕괴 및 재

건설로 인한 서식지 교란에 의해 지역절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1983~2004년도 최대 서식지였던 미호천 본류는 2011년까지 서

식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서식이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거나 지역절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호종개 서

식개체수는 2006~2014년에 비해 현재 50% 이상 감소한 것으

로 추정되고 감소원인이 중단되지 않았으며 서식지 질이 지속적

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멸종위협 등급은 위기 (EN A2ac)로 평가

되었다. 평가기준 B는 출현범위 1,735 km2, 점유면적 36 km2이

고 (위기에 해당), 지소수는 6개로 적으며 (취약에 해당), 지속적

인 서식지 질이 하락되고 개체수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 

(VU B1ab (iii,v) + B2ab (iii,v))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미호종

개의 멸종위협 등급은 등급이 높게 나타난 A기준에 따라 최종 

위기 (EN A2ac)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멸종위협 등급은 2011년

과 2019년의 적색자료집 (NIBR, 2011, 2019), 본 연구 모두 위기 

(EN)로 동일하였으나, 평가기준은 2011년과 2019년은 평가기준 

B를 적용하여 EN B2ab (i,ii,ii,iv)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

준 A에서 EN A2ac, 평가기준 B에서는 VU B1ab (iii,v) + B2ab 

(iii,v)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멸종위기종의 멸종위

협 평가는 자료수집 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에 따라 큰 차이를 보

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멸종위협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

적인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위해서는 대상종의 분포양상 및 생태학

적, 유전학적 연구와 인공종묘생산기술 및 모니터링 기법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행히 미호종개는 이미 이러한 연

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ME, 2009; 2011a, 2012b, 
2013; MLTM, 2010; Soonchunhyang University, 2014) 복원

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미호종개의 감소원인은 하천

공사 및 수질오염, 준설 등으로 보고되었는데 (Hong, 2004; ME, 
2009; Ko et al., 2012a), 본 조사에서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및 하천 보 설치 등의 하천공사가 개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었고 출현지점의 수질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수질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백

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는 과거 집단서식지였으나 최근 개

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백곡천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

업 이후 서식지 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에 둑 높이기 사업 이전의 수위를 유지하여 서식지

를 복원하고 개체수 증가를 위한 치어 방류를 실시하는 등 체계

적인 복원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유구천은 보의 붕괴 및 재설

치 과정에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보 공사 이후 서식

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추후 서식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치어 방류를 통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미호천 본류는 

1985~2004년에 가장 넓고 많은 개체가 서식하였으나 현재는 서

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본 조사 시 미호천 본류 수환경은 미호

종개가 서식할 수 있는 비교적 양호한 지점이 여러 개 확인되었

으나 미호천 인근의 많은 산업단지 및 도심지의 생활하수, 농경

지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 등으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았고 일

부 구간에서는 하천공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

서 미호천 본류에서 미호종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하고 무분별한 하천공사는 지양하며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및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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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멸종위기어류 미호종개 Cobitis choii의 분포양상과 멸종위협

을 평가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회 분포조사를 실시

하였다. 2015년과 2018년은 과거 출현지점을 중심으로 조사하

였는데, 2015년은 19개 지점을 조사하여 9개 지점에서 163개체

를, 2018년은 22개 지점을 조사하여 5개 지점에서 19개체를 채

집하였다. 2019년은 과거 출현지점 및 출현 가능성이 있는 7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2개 지점에서 156개체를 채집하였다. 출현

지점은 미호천 3개 지점 (백곡천 2개 지점, 초평천 1개 지점), 갑
천 3개 지점, 유구천 2개 지점, 지천 4개 지점, 금강 본류 2개 지

점이었다. 출현하천 중 백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는 개체수

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백곡천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서식지 변화, 유구천은 홍수로 인한 보의 

붕괴 및 재건설에 의한 서식지 교란, 미호천 본류는 수질오염과 

서식지 교란 등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초평천과 금강 본류는 새

롭게 서식이 확인되었고, 갑천은 서식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주목되었다. 미호종개의 멸종위협 등급을 평가한 결과, A기

준은 과거 집단서식지 백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위기 (EN A2ac)로 평가되었고, B기준은 좁은 출

현범위 (1,735 km2)와 점유면적 (36 km2), 6개의 지소수, 지속적

인 개체수 감소로 취약 (VU B1ab (iii,v) + B2ab (iii,v))으로 평가

되어, 최종 멸종위협 등급은 위기 (EN A2ac)로 평가되었다.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백곡천과 유구천, 미호천 본류는 개체수 

증가를 위한 보존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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