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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4대강 사업을 통해 대형 보가 설치됨에 따라 4대강 

의 중, 하류 구간의 수심이 깊어지고 정수화 되는 등 다양 

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었다. 이러한 서식 환경의 변화는 지 

역 어류 군집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 (Barry, 1990; Mallen-
Cooper and Harris, 1990)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조물은 

특히 어류의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미칠 수 있다 (Lucas et 
al., 2009). 대다수의 어류가 산란을 위해 적절한 서식처를 

찾아 이동하는데 (Northcote, 1978, 1984; Lucas and Baras, 
2001), 이러한 이동의 제약은 어류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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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telemetry를 이용한 금강 보 설치구간에서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의 이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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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iperca scherzeri is major target species for restocking and restoration project as it is one of the 
economic species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ir ecological characteristics movement pattern 
and habitat characteristic of S. scherzeri were analyzed using radio telemetry. Three specimens released during 
spawning season, moved more than 10 km toward upstream from the release site. Whereas the remains released 
after spawning season, settled within 400 m of their release site except two specimens (Ss 11, 3.2 km; Ss, 15, 1.4 

km). One of possible reason of upstream movement during spawning season is reproduction. The conditions 
of their settlement area is similar with reference conditions of their spawning ground. S. scherzeri were mainly 
detected near the edge of the water, and it may related with the facts that rocks are mainly located at the edge 
of the water and S. scherzeri prefers rocks for their shelter. AMD (Accumulated movement distance) positively 
related with body weight and condition factor K, bu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identified with gender and 
total length. Daily movement boundary of S. scherzeri was 214.94 m2~3,257.19 m2, and their movement was 
restricted near the edge of the wat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ful to restocking and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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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
어류의 경우는 물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육상 생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관찰하기 힘든 특

성을 가지고 있어 Radio telemetry (무선 원격측정법)와 같

은 원격추적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어류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선 원격측정

법은 1960년대 초부터 FM (Frequency modulation)을 이용

하여 야생에서 생물의 생태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

기 시작하였다 (Kenward, 2001). 이후 라디오 발신기 (radio 
tag)의 발달은 어류의 행동과 이동에 관한 연구에도 중요

한 진보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Trefethen, 1956; 
Banks, 1969; Priede and Swift, 1992; Winter, 1996; Stasko 
and Pincock, 1997). 또한 무선 원격측정법을 이용하면 연

구 대상 개체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연구 대상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개체수준으로 연구할 

수 있다. 특히 연구 대상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

문에, 대상 생물의 산란장을 추적하기 용이하고 산란장 특

성을 밝히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라

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특성상 연구 대상 지점의 전기전

도도가 높은 기수역 혹은 5 m 이상의 수심에서는 신호가 

교란되어 추적이 어려울 수 있다 (Lucas and Baras, 2001). 
따라서 대상지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무선 원격측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대부분 하천의 중, 상류 지

역은 수심이 5 m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에서 적용

이 가능하다.
농어목 꺽지과에 속하는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는 

주로 대형 강 중류의 유속이 빠르고 바위가 많은 곳 및 수

질이 양호한 호수, 저수지 등에서 서식하지만 최근 하천 

오염 및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매우 감소하였다. 자갈이 

깔린 바닥에 산란을 하며, 산란기는 5~7월로 알려져 있으

나 (Kim and Park, 2002), 5월 말, 혹은 6월 이후부터 성 성

숙도가 감소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02). 쏘가

리는 국내 내수면 어업의 주요 경제성 어종이며 담수어종 

중 기호도가 매우 높은 고급어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최근 쏘가리의 주요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4
대강에 대형 보가 설치됨에 대규모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

고, 따라서 쏘가리 개체군의 크기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진행된 쏘가리에 대해서는 산란 생태 및 섭식

특성에 관한 연구 (Lee et al., 2012), 어병학적 연구 (Part et 
al., 2010), 조직학적 연구 (Lee et al., 2002), 계통학적 연구 

(Kim and Song, 2011)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까지 쏘가리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는 충주호에서 쏘가리

와 메기의 이동범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Kang and Shin, 
2010)가 있으나 Acoustic telemetry를 이용한 방법으로 주

로 수직 이동에 관한 내용이며, 현재까지 하천에서 쏘가리

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선 원격측정법을 이용하여 금강의 보 설치 구간에서 쏘

가리의 이동특성 및 서식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지점 및 시기

조사 지점은 보 설치 이전부터 쏘가리가 다수 서식하던 

곳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탐문 조사를 통해 보 설치 이전 

쏘가리의 주요 서식처였던 금강 중류 구간의 청벽대교 (세
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를 확인하였고, 금강 중류 구

간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 하천을 선정하였다. 현재 금강에

는 하류로부터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총 3개의 대형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백제보 상류부터 세종보 하류까지 약 41 

km 구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1). 연구 대상 

지점의 수심은 3 m 내외이며, 무선 원격측정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쏘가리의 산란기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어류의 채집 및 라디오 발신기 (radio tag) 삽입

쏘가리는 금강 본류구간에서 정치망을 이용하여 채집하

였으며, 공주보 아이스하버식 어도와 복합형 어도의 출구

부에 트랩을 설치하여 채집하였다. 트랩은 쏘가리가 어망

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기 위해 4시

간마다 채집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치망의 경우 24시간 동

Fig. 1. Map showing the release site and track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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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치하였다. 어도 출구부에서 채집된 개체의 경우 현장

에서 즉시 발신기 (radio tag)를 부착하여 방류하였으나, 정
치망으로 채집된 개체들은 어망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길었고, 피부에 상처 등을 회복하기 위해 실험실로 

운반되어 7일간 순치 후 발신기를 부착하여 방류하였다.
라디오 발신기 (radio tag)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쏘가

리의 복강에 삽입되었다. 수술 전 안정을 위해 산소발생기 

가 장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수조 (크기: 1×1×0.8 m)에서  

30분 동안 순치시켰다. 이후 Ethyl 3-aminobenzoate me-
thane sulfonate salt (Sigma-Aldrich, Germany)를 0.1 g L-1

의 양으로 첨가한 용액을 이용하여 마취시킨 다음 전장 

(Total length)과 체장 (Standard length), 체중 (Total weight)
을 측정하였다. 라디오 발신기 (radio tag)는 쏘가리의 배지 

느러미 아래쪽 복강 부위를 1 cm 가량 절개한 뒤 복강에 

삽입하였고, 봉합사 (SK442, AILEE Co., Korea)를 이용하 

여 봉합하였다. 봉합 후 생체용 접합제 (Vetbond, 3M, USA) 
를 이용하여 수술부위에 외부물질의 침투를 방지하였다. 

이후 감염을 막기 위하여 체중의 1%에 해당하는 양의 항

생제 (Kanamycin sulfate, Sigma-Aldrich, Germany)를 절개

부 주변 근육조직에 주사하였다. 수술이 마무리된 후 산소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플라스틱 수조 (크기: 1×  

1×0.8 m)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뒤 방류하였

다. 수술 시간은 3분 이내로 가능한 빠르게 하였으며 수술 

과정 중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수술도구를 70% 
에탄올로 소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라디오 발신기 (radio tag; lotek, Canada)
는 어류의 크기에 따라 총 3종류의 발신기 (NTC-4-2S, 
NTC-6-1, NTC-6-2)를 사용하였으며 쏘가리 체중의 2%가 

넘지 않도록 하였다. 사용된 발신기의 제품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3. 쏘가리의 방류 및 어류 추적

쏘가리의 표지 및 방류는 2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Fig. 
1), 총 15개체를 방류하였다 (Table 2). 4월 29일 4월 30일, 
5월 13일에 각각 1개체씩 공주보 아이스하버식 어도 출구

부에서 채집하여서 공주보 상류 (RS 1)에서 방류하였다. 이
후 금강 본류구간에서 정치망으로 채집하여 5월 25일에 

공주보 상류 (RS 1)에서 총 6개체, 6월 23일에 총 5개체를 

세종보 하류 (RS 2)에 방류하였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에 

공주보 복합형 어도 출구부에서 1개체를 채집하여 공주보 

상류 (RS 1)에 방류하였다.

Table 1. Radio tag specifications.

Model Size (w× l)
(mm)

Weight
(air) (gram)

Calculated life
(days)

NTC-4-2S
NTC-6-1
NTC-6-2

8×15
9×22
9×30

1.40
2.80
4.30

  75
100
200

Table 2. Basic inform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released Siniperca scherzeri after radio tag application.

ID Sex TL
(mm)

SL
(mm)

Weight
(g) K Released

date
Released

time
Released

site
Tracking

days
AMD
(km)

AMD/Day
(m d-1)

Ss 1 M 253 212 202.8 1.252 2014-04-29   9:30 RS 1 152 21.95 144.4
Ss 2 F 230 191 180.0 1.479 2014-04-30   6:00 RS 1 165 11.30   68.5
Ss 3 F 242 214 243.7 1.720 2014-05-13 16:30 RS 1 138 17.97 130.2
Ss 4 M 252 208 200.3 1.252 2014-05-25 11:20 RS 1   76 0.52     6.8
Ss 5 M 208 175   92.3 1.026 2014-05-25 11:20 RS 1 169 1.20     7.1
Ss 6 M 236 191 152.6 1.161 2014-05-25 11:20 RS 1 126 0.53     4.2
Ss 7 M 263 221 178.2 0.980 2014-05-25 11:20 RS 1 126 0.41     3.3
Ss 8 M 240 207 136.6 0.988 2014-05-25 11:20 RS 1     3 0.18 -

Ss 9 M 226 188 110.8 0.960 2014-05-25 11:20 RS 1     1 - -

Ss 10 F 224 187   95.6 0.851 2014-06-23 13:30 RS 2 111 0.35     3.2
Ss 11 F 233 202 116.1 0.918 2014-06-23 13:30 RS 2   97 3.18   32.8
Ss 12 F 187 158   69.7 1.066 2014-06-23 13:30 RS 2   97 0.30     3.1
Ss 13 F 218 179 108.7 1.049 2014-06-23 13:30 RS 2  - - -

Ss 14 F 205 173   88.6 1.028 2014-06-23 13:30 RS 2     6 0.23 -

Ss 15 F 231 194 161.7 1.312 2014-08-18 22:30 RS 1   84 1.58   18.8

*TL, Total length; SL, Standard length; K, Condition factor.
*AMD, Accumulated movement distance
*AMD/Day, Average movement distance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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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가리의 추적은 백제보 상류로부터 세종보 하류까지 

약 41 km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추적은 Biotrack사 

의 Sika 라디오 수신기와 3-element Yagi 안테나를 사용하

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radio tag의 감지범위

를 테스트한 결과 금강 본류에서 수신범위가 약 300 m로 

좌우 600 m의 구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가 이루어진 금강 본류 41 km 구간의 경우 하폭이 

600 m가 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고무보트를 타고 하천

의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추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시 

신호가 감지된 경우 신호가 나오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

하여 대상어류가 위치한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였으며, 현
장에서 GPS자료를 저장하여 위치를 기록하였다. 산란기를 

포함하는 5~7월은 주 2회, 이후로는 2주당 1회씩 추적 하

였다.

4. 일주기 이동패턴 분석, 서식처 특성 파악 및 최소  

서식처 범위 산출

쏘가리의 일주기적 이동패턴 및 서식처 범위를 분석하 

기 위하여 쏘가리가 정착한 이후 (6월 9일~10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GPS 정보를 기록하였다. 총 4 
개체 (Ss 1, Ss 2, Ss 3, Ss 4)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소  

서식처 범위를 산출하기 위해 ArcGIS 10.0 (ESRI, Red-
lands, USA)을 이용하여 쏘가리의 위치정보를 mapping한 

뒤 서식처 면적을 산출하였다. 또한 쏘가리의 서식처 및 

산란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스쿠버 다이빙

을 실시하여 하상구조 등 서식처 특성을 파악하였다.

5. 데이터 분석

각 개체별로 누적 이동거리를 산출하였으며, 누적 이동

거리 (Accumulated movement distance)는 총 모니터링 기

간 내에 각 개체들의 하천의 상, 하류로 이동한 누적 거리

를 의미한다. 또한 누적 이동거리를 추적 일수로 나누어 

일평균 이동거리 (Average movement distance per day)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최소 30일 이상 추적된 개체들만을 대

상으로 하였다. 쏘가리의 이동성과 개체의 특성과의 상관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장, 무게 및 비대지수 (Condition 
factor, K)와 이동 거리를 Spearman rank corre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이동 거리의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실시된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8.0 (SPSS Inc., USA)
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산란기 이동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어도 출구부에서 채집하여 방류

한 3개체 (Ss1~Ss3)들은 모두 유사한 이동 패턴을 보였다 

(Fig. 2A). 이들은 모두 방류 즉시 10 km 이상 상류로 소상

하였고, 정착한 이후로는 매우 적은 이동성을 보였다. 3개

체의 일평균 이동거리는 평균 114.4±40.4 m day-1로 나타 

났다. Ss 1 개체와 Ss 3 개체는 모두 방류지점으로부터 16.9 

km 상류에서 정착하였으며, Ss. 2 개체는 방류지점으로부

터 10.5 km 상류에서 정착하였다.

2. 비 산란기 이동

RS 1 (공주보 상류)에서 5월 25일 이후에 방류한 개체들

의 경우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방류지점 인근에 정착하

였다 (Fig. 2B). Ss 15 개체를 제외한 모든 개체가 방류지로

부터 400 m 이내에서 정착하였으며, Ss 15 개체의 경우 1.4 

km를 이동하여 정착하였다. 이 개체들의 일평균 이동거리

는 평균 8.0±6.2 m day-1로 나타났다. 일부 개체들은 공주

보 하류로 이동하였지만, 공주보를 통과하여 상류로 이동

한 개체는 없었다.
RS 2 (세종보 하류)에서 방류한 개체들 또한 공주보 상

류에서 방류한 개체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2C). 
Ss 11 개체는 방류 즉시 하류로 약 3.2 km 이동하였지만, 
다른 개체들은 방류지점으로부터 100 m 이내의 구간에서 

정착한 뒤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개체들의 일평

균 이동거리는 평균 13.0±17.1 m day-1로 나타났다. 공주

보에서 방류한 개체들과 마찬가지로 세종보를 통과하여 

상류로 이동한 개체는 없었다.

3. 이동거리 분석

각 개체별 전장, 체장, 무게 및 비대지수 (Condition factor, 
K)와 누적 이동거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누적 이동 

거리는 무게 및 비대지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누적 이동거리와 무게의 Spearman rs는 0.659 

(p=0.014)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비대지수 또한 

Spearman rs는 0.564 (p=0.045)로 양의 상관성을 보였다. 
개체의 크기 (전장, 체장)의 경우 이동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이동거리의 Mann-Whitney U test 
결과 유의 확률 0.775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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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쏘가리가 감지된 지점의 수변부로부터 거리

약 7개월간의 쏘가리 추적 결과 총 198회 쏘가리의 위치

를 감지하였다. 확인된 쏘가리 위치의 수변으로부터 거리

는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10 m 이내에서 감지된 횟수가 

총 79회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차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m 이내 범위에

서 총 162회 감지되었으며, 총 감지 횟수 중 81.8%의 비율

을 보였다.

5. 쏘가리의 일주기 이동 범위

쏘가리의 24시간 실시간 추적 결과 일주기 이동 범위는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Ss 1~Ss 4번 개체의 최소 서식 범

위 산출 결과 214.94 m2~3,257.19 m2로 넓지 않게 나타났

으며 주로 수변의 암반 및 바위가 많은 지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개체가 20 m 이내의 범위

에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Ss 3번 개체의 밤 

(21시 30분)에 정착지로부터 약 150 m 가량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쏘가리가 산란기에 상류로 이동하여 정착한 지점의  

서식처 특성

산란기에 방류한 Ss 1번 개체와 Ss 3번 개체의 경우 동

일한 지점까지 소상한 뒤 정착하였다. 이 개체들이 정착한 

위치는 금강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로부터 상

Table 3.   Spearman rank correlation analysis of accumulated move-
ment distance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

TL W K

AMD
rs 0.335 0.659 0.564
P 0.263 0.014* 0.045*

TL
rs  - 0.813 0.157
P  - 0.001* 0.609

W
rs  -  - 0.624
P  -  - 0.023*

*TL, Total length; W, Weight; K, Condition factor;
*AMD, Accumulated movement distance.

Fig. 2.   Movement pattern of Siniperca scherzeri (A: Ss 1~Ss 3, Re-
leased at the RS 1; B: Ss 4~Ss 9, Ss 15, Released at the RS 1; 
C: Ss 10~Ss 12, Ss 14, Released at the R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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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 약 200 m 구간이며 서식처 특성은 Fig. 5와 같다. 양
측 수변부와 교각 주변부 하상 구조는 주로 바위와 큰 돌

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유속은 매우 느렸다. 수심은 1 m 내
외이며 중앙측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강의 중앙부는 하상이 주로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었

다.

고     찰

방류한 15개체 중 3개체 (Ss 1~Ss 3)는 다른 개체들과 

달리 명확히 상류로의 이동을 보였다 (Fig. 2A). 이 3개체의 

경우 공통적으로 산란기에 어도에서 채집하여 방류한 개

체들이며, 이후에 방류한 개체들은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

고 방류지점 인근에서 정착하였다. 또한 이들의 비대지수 

산출 결과 다른 개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난 것 (Table 2)을 볼 때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Froese, 2006). 실제로 이들이 정착한 지점은 쏘

가리가 산란하기에 적합한 자갈이 깔린 지역이다 (Kim and 
Park, 2002). 따라서 이 개체들은 산란을 하기 위해 상류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류로 이동한 3개체가 모

Fig. 4. Daily movement boundary of four individuals (A: Map showing the locations of four individuals, B: Habitat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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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산란기가 지난 이후에도 다시 하류로 이동하지 않고 정

착한 뒤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A). 이러한 이

동 패턴은 산란을 위해서 하천 내에서 회유하는 ‘하천회유

성 (Potadromous)’ 생활사와 매우 유사하다 (Raney, 1952; 
Rose, 2001). 하천회유성 (Potadromous) 어종 중 Striped 
bass (Morone saxatilis)는 쏘가리와 매우 유사한 산란 습성

을 가진다. 농어목에 속하는 Striped bass (M. Saxatilis)는  

쏘가리와 마찬가지로 자갈이 많이 깔린 바닥에 산란하며 
 (Sublette et al., 1990), 산란기의 수온은 14~21°C로 쏘가 

리와 매우 유사하다 (Hardy, 1978; Lee et al., 2012). Far-
quhar and Gutreuter (1989)의 Lake Whitney에서 실시된 

Striped bass (M. saxatilis)의 이동성 연구 결과 비 산란기에 

호수에서 서식하며 산란기에 지류로 이동하여 산란한 뒤 

산란장 근처에서 서식하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본래 서식

처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발신기의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쏘가리들이 상류로 

이동한 이후 정착한 것까지만 확인되었지만 Striped bass
의 산란기 이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쏘가리의 경우 Striped bass와 다르게 본래의 

서식처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triped bass의 경

우 본래 호소에서 서식하던 개체들이 지류로 이동하여 산

란하였으며 산란장의 서식처 특성이 본래의 서식처와 달

랐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쏘가리가 정착한 지점은 금강

의 중류 구간으로 쏘가리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따라

서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하여 본래의 서식처로 돌아가는 것 

보다 현재 정착한 지점에 서식하는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방류한 15개체의 쏘가리 중 12개체 (Ss 4~Ss 15)는 모두  

방류 이후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인근에서 정착하였는

데 (Fig. 2B, C), 이는 방류한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강에 서식하는 쏘가리의 월별 생식소성숙도 

지수 (G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2). 따라서 5월 25일 

이후에 방류한 개체들은 이미 산란을 했거나 혹은 산란의 

준비가 되지 않은 개체들로 판단된다. 비 산란시기에 충주

호에서 실시된 쏘가리의 이동성 연구 결과 (Kang and Shin, 
2010) 에 따르면 쏘가리는 방류 후에 방류 지점으로부터 1 

km 이내에서 체류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쏘가리가 정주성 어종으로 

알려진 것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방류한 개체의 특성과 누적 이동거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무게와 비대지수 (Condition factor, K)가 누적 이동거

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개체의 크기

는 무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누적 이동거리와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방류한 개체의 크기

가 모두 20 cm 내외로 유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비대

지수는 개체의 크기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높게 나

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크기가 같은 경우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높은 비대지수 값을 보인 

다 (Froese, 2006). 따라서 쏘가리는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 

가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많은 담수어류 

의 산란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Lucas and Baras, 
2001). 하지만 Ss 4번 개체와 Ss 15번 개체의 경우 비대지

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에도 장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방류지 인근에서 정착하였다 (Fig. 2B). Ss 4번 개체의 경우 

어도에서 채집하지 않고 정치망으로 채집하여 실험실에서 

1주일간 순치한 뒤 방류한 개체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동

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Ss 
15번 개체의 경우 어도에서 채집하여 즉시 방류한 개체이

지만 이동거리가 길지 않았다. 본 개체의 경우 채집 및 방

류 시기가 8월 18일로 쏘가리의 산란기가 아닌 점을 고려

할 때 산란을 위해서 어도를 통과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에서 쏘가리가 서식처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

한 요소는 하상 구조로, 큰 돌이나 암반이 많은 곳을 선호

Fig. 5.   Description of habitat characteristic for Ss 1 and Ss 3 (A: 
Plan, B: Sectio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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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특성이며 돌 틈에 숨어서 서식하는 습성과 연관이 깊

은 결과다 (Kim and Park, 2002; Son and Song, 2006). 또
한 쏘가리는 야행성 어종으로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 Ss 3번 개체의 경우 야간에 정착지로부

터 가장 멀리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식처 범위

의 경우 모두 수변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Figs. 3, 4) 이 또한 수변부에 큰 돌과 바위가 주로 분포하

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쏘가리는 주요 경제

성 어종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주로 방류가 되는 어종 

중 하나이다. 쏘가리를 방류할 때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

탕으로 서식처 범위, 방류 후 정착하기까지 이동 거리 등

을 고려하여 방류 위치를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향후 쏘가리 방류 계획

시, 방류 장소의 면적, 혹은 쏘가리가 서식 가능한 지역의 

면적에 따라 몇 개체의 쏘가리를 방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 금강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로부

터 상류로 약 200 m 구간은 쏘가리의 산란장일 가능성이 

높다. 본 지점의 경우 보 건설 이전부터 쏘가리가 다수 서

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점이며 현재까지도 쏘가리 낚시

가 성행하는 지점이다. 서식처 특성 조사 결과 수심 2.5 m 
정도이며 하상은 자갈이 깔린 곳으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 and Park, 2002). 하지만 현재 보 

건설로 인해 비교적 유속이 느려져 퇴적이 진행 중인 상태

이며 더욱 진행된다면 소실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서

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종보에서 일정량의 방류량을 

유지시켜 보 하류의 유속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총 7개월간의 연구기간 동안 Tag을 삽입한 뒤 방류한 

15개체의 쏘가리 중 어도를 이용하여 보 상류로 소상한 개

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Fig. 2). 물론 방류한 15개체 중 4
개체는 공주보에 설치된 어도의 출구부에서 채집한 것이

기 때문에 쏘가리가 어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Ss 1번 개체의 경우 산란기 이동시 세종보를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다시 하류로 이

동하였다 (Fig. 2A). 미국 콜롬비아 강의 경우 다수의 댐이 

건설됨에 따라 서식처 변형, 산란장 감소 등의 문제가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체군의 크기가 극적으로 감소한 사

례가 있다 (Petrosky et al., 2001). 따라서 댐과 보와 같이 

하천을 횡으로 구분하는 구조물의 경우 어종의 산란 이동

을 막기 때문에 어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쏘
가리 또한 산란기에 상류로 소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데 보 건설로 인해 향후 쏘가리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도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한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     요

쏘가리는 국내 주요 경제성 어종이며 방류 및 복원사업

의 대상 어종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금강의 보 설치구간

에서 쏘가리의 이동 특성 및 서식처 범위 등을 평가하기 

위해 Radio telemetry를 이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산란기에 방류한 개체들의 경우 방류 즉시 상류로 10 

km 이상 소상하였지만, 비 산란기에 방류한 개체들은 2개

체를 제외한 모든 개체들이 방류 지점으로부터 400 m 이내 

에서 정착하였다 (Ss11, 3.2 km; Ss 15, 1.4 km). 산란기에 

상류로 소상한 개체들이 정착한 지점의 서식처 특성은 기

존에 알려진 쏘가리의 산란장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현재 퇴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쏘가리가 감지는 

수변부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변부에 큰 돌

이 많이 분포하는 것, 쏘가리가 주로 돌 틈에 숨어서 서식

하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쏘가리의 개체 

특성과 이동거리와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무게와 비대지

수가 이동거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별과 크기

는 이동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기 이동 

범위 분석 결과 214.94 m2~3,257.19 m2로 나타났으며 주

로 수변부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쏘가리 방류사업, 혹은 복원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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