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어류는 하천생태계 내 최종 소비자로 (Moyle and Cech

2000), 다른 생물종들과 접한 관계를 가지며 해당 지

역의 생물 다양성을 표한다고 할 수 있다. 어류는 여

러 가지 환경요인에 향을 받으며, 특히 인위적인 교란

에 따른 물리적 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Matthews and Robison 1988; Matthews et al. 1992;

Buisson et al. 2007). 예를 들어 댐이나 보, 하구둑과 같은

하천을 횡으로 구분하는 구조물의 건설은 하천의 호소화

및 수질 악화 (Connell et al. 1981) 등 어류의 서식환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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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이동 등 (Lucas et al. 2009), 지역 어류 군집에 상당

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Barry 1990; Mallen-Cooper

and Harris 1990).

하구둑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염수를 막아 다양한 용도

의 용수확보를 위해 강과 바다의 접경인 하구부에 쌓은

둑이다. 하구둑은 염해 방지, 용수 확보 등 긍정적인 기

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수역에서 해수와 담

수를 구분시키기 때문에 기수역의 수생태계 변화를 유발

한다 (Plumstead 1990). 특히 수생태계에 있어 염도의 변

화는 기수역에 서식하는 어류 군집의 구성 및 구조에 강

한 향을 미친다 (Thiel et al. 1995). 국내에서 하구둑은

1981년 산강 하구둑이 최초로 건설되었고, 이어서 낙

동강 (1987)과 금강 (1990)에도 하구둑이 건설되었다. 또

한 한강의 하구에는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다

른 규모 강의 하구둑과 유사한 목적으로 수중보가 설

치되어 있다. 즉 국내 규모 강 중, 하천의 하구에 횡단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섬진강이 유일하다.

섬진강은 주변 지역이 주로 산악지역으로 인근에

도심이나 규모 공업단지 및 농경지가 없어 량의 용

수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구에 둑이 설치되

지 않았다. 또한 규모 오염원이 없어, 상 적으로 맑은

수질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뿐

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섬진강에는 다양한 국내

고유종이 서식하고 있고, 고유화 빈도 또한 높게 나타나

며 (Jang et al. 2009) 이는 어류가 서식하는 데 적합한 환

경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Choi et al. 2008). 또한 섬

진강은 회유성 어종인 은어가 규모로 회유하고 (Huh

et al. 2012), 참게, 재첩 등 다양한 경제성 생물들이 풍부

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섬진강 수계의 어류군집에 관한 연구는 Huh et al.

(2012)에 의해 섬진강 하류역의 어류군집에 관한 연구,

Jang et al. (2009)에 의해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경천, 추령천, 오수천과 일부 섬진강 본류구간에 해 보

고된 바 있고, 보성강 유역의 어류군집에 관한 연구 (Kim

et al. 1993), 곡성군 수계에 한 어류상 (Kim et al. 2002)

등이 있었으며, 왕종개의 생태에 관한 연구 (Kim et al.

2005), 꺽지의 개체군 생태학적 특성치 추정 (Jang et al.

2010)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 섬진

강의 어류 군집에 한 연구들은 조사 기간이 너무 짧

거나, 특정 지역이나 주요 지천에 국한되어 있고, 섬진강

의 중∙상류 수계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섬진

강의 최하류에서부터 중∙상류 수역까지 전반적인 본류

구간에 해서 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규모 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섬진강 하구와 섬진강 중∙하류 구간의 어류군집 특성

을 밝히고자 하 고, 국내 4 강 중 산강과 낙동강, 금

강 하구의 어류상과 섬진강 하구의 어류군집 특성을 비

교하여 하구둑이 어류 군집에 미치는 향을 간접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지점 및 시기

섬진강은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에서 발원하

여 임실군, 정읍시를 거쳐 옥정호를 이룬다. 그 후 임실

군, 순창군을 통과하며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보성강과

합류된 후, 지리산국립공원과 백운산 사이를 지나 전라

남도 광양시에서 남해로 유입된다. 하천 길이는 223 km,

하천 유역이 4,959 km2에 달하는 규모 강이다.

조사 지점은, 첫째로 하구둑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남해로부터 15 km 이내에 위치한 섬진강의 하류부에

3지점 (St.1~St.3)을 선정하 고, 둘째로 섬진강 중∙상

류부의 어류군집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전반적인 구간

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남해로부터 45 km 이상 떨어진 지

점으로부터 상류쪽으로 13지점 (St.4~St.16)을 선정하

다 (Fig. 1).

현지 조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여름까지 계절 조사

를 실시하 다.

2. 수질 및 어류 채집

물리 화학적 요인은 2012년 봄철 조사 시기에 각 조

사 지점별로 수온, 전기전도도, 염도 및 용존산소 (YSI,

YSI Model 85, USA), pH (Thermo, Orion 3-Star, USA), 탁

도 (HF scientific, MicroTPI & MicroTPW, USA)를 측정하

으며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의 수질

자료 중 본 연구의 조사 범위 내에 있는 10개의 측정소

에서 실시한 수질 측정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 다. 

어류의 채집은 투망 (망목: 7 mm×7 mm), 족 (망목, 4

mm×4 mm)를 이용하여 채집거리 200 m에서 50분간 정

량채집을 실시하 고, 현장에서 즉시 동정하여 개체수

기록 후 방류하 다. 정확한 동정이 필요하거나, 크기가

작아 동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

정하여 실험실에서 동정하 다. 채집된 어류의 동정은

Kim and Park (2002), Choi et al. (2008)을 이용하 으며,

분류체계는 Nelson (2006)의 방법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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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어류상의 분석은 우점종, 고유종과 외래종의 서식 실

태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 우점도 (Simpson 1949), 다양

도 (Pielou 1969), 균등도 (Pielou 1975), 풍부도 (Margalef

1958)를 산출하여 군집특성을 분석하 다. 또한 지점별

로 Cluster analysis (Biodiversity pro 2.0, WWF Internation-

al)를 통해 유사도를 산출하여 각 지점별 어류상을 비교

분석하 다.

또한 하구둑이 어류 군집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조사 지점 중 가장 하류에 위치한 St.1의 해수어, 1차담

수어, 주연어, 소하어 및 경제성 어종의 상 적 비율을

산출하 고, 경제성 어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통계

중, 어획량 측정 상 어종인 전어 (Konosirus punctatus),

농어 (Lateolabrax japonicus), 점농어 (Lateolabrax macula-

tus), 풀망둑 (Synechogobius hasta), 참가자미 (Pleuronectes

herzensteini)와 그 외 잉어 (Cyprinus carpio), 붕어 (Caras-

sius auratus), 떡붕어 (Carassius cuvieri), 동자개 (Pseudo-

bagrus fulvidraco), 자개 (Leiocassis nitidus), 숭어 (Mugil

cephalus), 가숭어 (Chelon haematocheilus)를 상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산강, 낙동강, 금강의 어류상

과 비교하여 분석하 고, 산강은 Choi and An (2008)의

연구, 낙동강은 Jang et al. (2001)의 연구를 참고하 으며,

금강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

으로 어류를 채집하여 분석에 활용하 다. 산강과 낙

동강, 금강 모두 하구둑으로부터 약 2 km 상류에 위치한

1개 지점을 상으로 분석하 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염분도를 이용하려 하 지만 다

른 강에 한 염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염

분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전기전도도 (Hwang et al.

2007)를 활용하 다. 낙동강과 산강, 금강에서는 하구

둑으로부터, 섬진강은 남해로부터 약 15 km 내에 위치한

수질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 다.

결과 및 고찰

1. 어류상 및 우점종

본 조사 기간 동안 서식이 확인된 어류는 총 17과 54

종이며, 9,007개체가 채집되었다 (Table 1). 과별 출현 비

율은 잉어과 (Cyprinidae)의 어류가 83.9%로 가장 높았

고, 망둑어과 (Gobiidae) 5.8%, 숭어과 (Mugilidae) 3.1%,

꺽지과 (Centropomidae) 1.5%, 검정우럭과 (Centrarchidae)

Seung-Ho Baek, Ju-Duk Yoon, Jeong-Hui Kim, Hae-Jin Lee, Kee-Ryong Choi and Min-Ho Jang404

Fig. 1. Map showing the sampling site to investigate fish community of the Seomjin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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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로 나타났다. 이외에 동자개과 (Bagridae), 동사리과

(Odontobutidae), 바다빙어과 (Osmeridae) 등 12과는 1%

미만의 비율로 출현하 다. 잉어과에 속하는 어류가 우

세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에

서식이 확인된 담수 어류 중 잉어과의 어류가 다른 분

류군에 비해 더욱 다양하게 분포하는 특성과도 일치한

다 (Kim and Park 2002).

전체 조사 구간 내 우점종은 피라미 (Zacco platypus)

로 총 4,305개체가 채집되어 47.8%의 상 풍부도를 나

타내었다. 아우점종은 누치 (Hemibarbus labeo)로 총 719

개체가 출현하 고 상 풍부도는 8.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참몰개 (Squalidus chankaensis tsuchigae) 472개체

(5.2%), 숭어 282개체 (3.1%), 쉬리 (Coreoleuciscus splen-

didus) 249개체 (2.8%)가 채집되었다. 이와 같이 피라미

가 우점하는 현상은 기존 섬진강 수계에서 진행된 어류

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특징이다 (Kim et al. 1993; Kim

et al. 2002; Jang et al. 2009).

구간별로 어류상의 특징을 보면 해수의 향을 받는

하류에 위치한 세 지점 (St.1~St.3)에서는 숭어가 281개

체가 채집되어 상 풍부도 24.0%로 우점종으로 나타났

고, 누치가 15.0%의 비율로 아우점하 으며, 이외에도

검정망둑 (Tridentiger obscurus) 14.5%, 문절망둑 (Acantho-

gobius flavimanus) 11.1%로 주로 강의 하구에서 서식하

는 종들이 높은 비율로 출현하 다. 특히 청보리멸 (Sil-

lago japonica), 참가자미와 같은 해수어도 채집되었다.

참가자미는 강의 하구로부터 6.3 km 떨어진 St.1에서 채

집되었고, 청보리멸은 St.1과 St.2에서 채집되었는데 St.2

는 강의 하구로부터 8.4 km 떨어진 지점이다. 이는 섬진

강의 하구에 둑이 없기 때문에 해수어 혹은 주연성 어

류가 바다와 기수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순수 담수지역 (St.4~St.16)에서는 피라미가 상 풍부

도 54.1%로 우점종으로 나타났고, 누치가 6.9%의 비율

로 출현하여 아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참몰개

5.3%, 쉬리 3.2%, 돌고기 (Pungtungia herzi) 3.2% 등이 높

은 비율로 출현하 다. 피라미는 순수 담수 지역의 모든

지점에서 우점하고 있었고, 상 풍부도는 St.13 에서 최

소 42.3%, St.6에서 최 62.8%로 나타났다. 피라미는

국내 중∙상류 수역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종 중 하나

이며 주로 여울에 서식 한다 (Kim and Park 2002). 섬진

강의 중∙상류 수역은 주로 여울과 소가 반복적으로 나

타나는 양상을 보 는데, 피라미가 우점하는 것과 부합

하는 특성이다. 누치는 성어 보다는 치어들이 수변에서

많이 채집되었는데, 섬진강의 수변이 인공적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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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수초가 많아 작은 개체의

어류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해 보 다. 실제로 누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의 치어들이 수변에서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특히 참몰개는 수심이 비교적

얕고 수초가 발달한 하천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Kim and Park 2002), 섬진강의 수변이 양호한 상

태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2. 고유종

본 연구에서 출현한 총 55종 중 고유종의 수는 17종

으로 약 31.5%의 고유화 빈도를 보 는데 한반도 내 전

체 담수어의 고유화 빈도가 22.5~25.9% (Kim 1995)인

것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 다. 고유화 빈도가 섬

진강의 중∙상류에 위치한 모든 지점에서 한반도 평균

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섬진강이 생물이 서식하기

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Choi et al. 2008).

해수의 향을 받는 곳에 위치한 세 지점 (St.1~St.3)

에서 출현한 고유종은 참몰개 단 한 종으로 고유화 빈

도가 4.8%로 나타났다. 순수 담수역에 위치한 나머지

지점들 (St.4~St.16)에서는 17종의 고유종이 채집되었고

고유화 빈도는 41.5%로 나타나 하류에 위치한 세 지점

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고유종의 부분이 하천의 중∙상류에 서식하는 특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Kim and Park 2002). 

고유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점은 전라남도 구

례군 간전면 양천리에 위치한 St.4로 17종의 어류 중 10

종의 고유종이 출현하여 58.8%의 고유화 빈도를 나타

냈다. 본 지점의 유속이 빠르고, 하상 구조는 큰 바위와

암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꺽지 (Coreoperca herzi)나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와 같이 바위가 많은

서식처를 선호하는 고유종이 서식하기에 적합해 보 고

(Kim and Park 2002), 유속이 빨라 국내의 고유종이 주로

유수환경을 선호하는 특징과 잘 부합하여 고유종이 높

은 비율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순수 담수역에 위치한 지점들 중 가장 낮은 고유화

빈도를 나타낸 지점은 전라북도 남원시 강면 방동리

에 위치한 St.14 지점으로 총 19종 중 7종의 고유종이

채집되었으며 고유화 빈도는 36.8%로 나타났다. 본 지

점은 다른 지점들에 비해 유속이 느리고 여울이 없었으

며 수변에는 물이 정체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수역을 선

호하는 국내 고유종이 다른 지점들에 비해 상 적으로

낮은 비율로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외래종

본 연구에서 외래종은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과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두 종이 101개체 채집되었

고, 상 풍부도는 1.1%로 나타났다. 외래종이 출현한 총

6개 지점 (St.5, St.12, St.13, St.14, St.15, St.16) 중 전라남

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에 위치한 St.16에서 블루길과 배

스가 모두 출현하 으며 총 38개체가 채집되어 외래종

비율 (5.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지점은 다른 지점

과는 달리 수변에 정체된 수역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

많았고 이러한 구간은 정수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

진 (Kim and Park 2002) 블루길과 배스에게 양호한 서식

처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외래어종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

Kim et al. (2002)의 섬진강 수계 조사에서는 배스와 블

루길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고, Jang et al. (2009)의 조

사에서는 0.4%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비해 증가한 수준

으로, 외래종의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블

루길과 배스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섬

진강에 분포하는 다양한 고유종들에 해서 치명적인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외래종에 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군집 분석

각 조사 지점에 한 어류군집의 지수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점도 지수는 St.6과 St.15에서 각각

0.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지점들에서는 모두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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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odiversity index of each study site in the Seomjin River

Site Dominance Diversity Evenness Richness

St.1 0.09 2.62 0.44 2.85
St.2 0.16 2.01 0.35 2.28
St.3 0.17 1.98 0.32 1.94
St.4 0.36 1.69 0.26 2.49
St.5 0.31 1.88 0.31 3.62
St.6 0.41 1.55 0.25 2.77
St.7 0.32 1.88 0.28 2.94
St.8 0.35 1.60 0.27 2.65
St.9 0.29 1.79 0.28 2.65
St.10 0.36 1.60 0.26 2.97
St.11 0.27 1.95 0.31 4.08
St.12 0.34 1.76 0.29 3.59
St.13 0.21 2.21 0.33 3.71
St.14 0.33 1.73 0.28 2.89
St.15 0.41 1.57 0.23 2.52
St.16 0.25 2.01 0.31 3.96

Total 0.24 2.39 0.26 5.82



미가 62.7% 이상의 비율로 우점한 지점들이었다. 중∙상

류 수역에 위치하여 해수의 향을 받지 않는 지점들

에서는 모두 피라미가 42.3% 이상으로 우점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우점도 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하류에 위치

해 해수의 향을 받는 세 지점 (St.1~St.3)에서는 우점

도 지수가 모두 0.17 이하로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다양도 지수와 균등도 지수의 경우에는 이와 반

되는 양상을 보 다. 다양도 지수는 St.1에서 2.62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균등도 또한 St.1에서 0.44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풍부도 지수는 상 적으로 많은 종이 출현

한 중∙상류 수역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 풍

부도 지수는 St.11에서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본

지점은 총 27종의 어류가 출현하여 두번째로 많은 종이

채집된 지점이다.

섬진강의 각 지점들에 해 군집 유사도 분석 (Cluster

analysis) 결과 하류에 위치한 세 지점 (Group B, St.1~

St.3)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점들 (Group

A, St.4~St.16) 간의 유사도가 30% 이하로 나타나, 확연

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각 지점

별 군집 특성 분석 결과 Group B에 속한 지점들의 1차

담수어의 비율은 각각 17.8%, 25.0%, 32.7%로, 낮게 나타

났으며 상류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반

면 Group A에 속한 지점들은 1차 담수어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총 13지점 중 10개의 지점에서 100.0%

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St.7에서

도 98.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1). 이러한 종 조

성의 차이는 해수의 향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

장에서 염분도 측정 결과 Group B에 속하는 St.1, St. 2,

St.3은 각각 13.6 ppt, 12.9 ppt, 0.2 ppt로 나타나 해수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 상류에 위치한 지

점들은 모두 염분도가 0.0 ppt로 나타났다.

5. 섬진강과 타 수계 하구의 어류군집 특성 비교

낙동강 (Jang et al. 2001), 산강 (Choi and An 2008), 금

강과 섬진강 하류의 어류 군집 구조를 비교해본 결과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낙동강과 산강, 금강에서는 1

차 담수어의 비율이 각각 94.4%, 93.6%, 99.1%로 나타

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섬진강에서는 1차 담

수어의 비율이 17.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주연

성 어류의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하어

와 해수어의 비율은 각각 5.4%, 5.9%로 나타났다. 낙동

강에서는 소하어의 비율이 5.2%로 나타났고, 해수어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산강에서는 소하어와 해수어 모두

출현하지 않았다. 금강에서는 주연어의 비율이 0.9%로

나타났고 소하어와 해수어는 채집되지 않았다. 종 풍부

도를 분석해본 결과 낙동강과 산강, 금강은 각각 2.02,

2.34, 3.12로 나타났고, 섬진강에서는 2.85로 나타나, 금강

에 비해 낮은 값을 보 지만 비교적 높은 값을 보 다

(Table 3). 다양도는 섬진강에서 2.62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낙동강과 산강, 금강은 각각 1.88, 1.65, 2.38로

나타났다. 또한 채집된 어류 중 경제성 어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섬진강에서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낙동강과 산강, 금강에서 각각 13.0%, 12.8%, 2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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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result of Bray-Curtis cluster analysis of study sites in the
Seomjin River. A total of two clusters were made at simila-
rity level of 6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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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sh classification at the four major river in S. Korea. Fishes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depend on ecological charac-
teristics of each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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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섬진강과 타 수계 강 (낙동강, 산강, 금강)의 어류 군

집 특성 비교 분석 결과, 주연어, 소하어 및 해수어의 비

율이 타 수계 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경제성 어종의

비율과 다양도 지수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섬진강은 염분이 향을 미치는 범위가 매

우 넓어, 용수 확보 차원에서는 하구둑이 설치된 다른

강에 비해 불리하지만, 다른 규모 강에 비해 풍부한

어족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 측면

으로 볼 때, 용수확보와 어족자원을 비교하여 우위를 가

릴 수는 없지만, 생태적 측면으로는 더욱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섬진강이 상 적으로 안정된 어류 군집

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

해 볼 때 국내 규모 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설치되

지 않은 섬진강 하구는 보전할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적 요

본 연구는 하구둑이 설치되지 않은 섬진강의 어류군

집 특성을 파악하고자 섬진강 본류 구간을 16지점으로

구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

다. 총 17과 54종의 어류가 채집되었고 잉어과에 속하는

어류가 우점적으로 분포하 으며 피라미 (Zacco platypus;

Relative abundance, RA: 47.8%)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총 17종의 한국고유종 (31.5%)이 채집되었으며 이는 한

반도 담수어의 고유화 빈도인 22.5~25.9%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외래종의 상 풍부도 (1.1%)는 낮게 나타

났으나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시 상 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2002, 0.0%; 2009, 0.4%). 군집 분석 결과 해수의

향을 받는 하류의 세 지점 (St.1~St.3)은 다양도 및

균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순수 담수역에 위치한

St.4~St.16에서는 피라미가 우점적으로 출현하여 전반

적으로 우점도가 높게 나타났다. 섬진강에서 해수어, 주

연어, 경제성 어종 및 다양도 지수가 낙동강, 산강, 금

강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섬진강의 풍부

한 어족자원과 안정된 어류 군집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

될 가치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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