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산간 계류수역에서 저차 생산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식물플랑크톤과 부착조류는 수중환경을 지표하는 성질

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부착조류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식물플랑크톤보다 수계의 일차생산력 및 먹이사슬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Wetzel, 1975). 더구나 근래에 들어

서는 식물플랑크톤과 부착조류의 주요 구성원인 돌말류

(규조류)가 수질 평가 및 환경요인 변화를 나타내는 매

우 유효한 지표종으로 밝혀져 있어 (Dixit et al., 1992) 식

물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의 출현 상황은 담수 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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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의 수어천 수역에 있어서
식물플랑크톤과 부착조류 군집의 계절적 변화

이 경*∙윤 숙 경

(가톨릭 학교 생명과학부, 부천 420-743)

Seasonal Changes of the Phytoplankton and the Periphyton Community at the Suer Stream
in Kwangyang. Lee, Kyung and Sook-Kyung Yoon (School of Life Scienc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chon 420-743, Korea )

Seasonal changes of the phytoplankton and the periphyton community were inves-
tigated from August 1998 to April 1999 at five stations at the Suer stream in Kwang-
yang. A total of 112 species of phytoplankton were identified. Of those, the diatoms
were present at all stations but the green algae, the bluegreen algae, and the dinofla-
gellates were present at Station 4 and Station 5 more frequently than the other
stations. The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varied from 10,100 cells/l at Station 4 in
April 1999 to 1,489,100 cells/l at Station 4 in October 1998. The seasonal variation
patterns of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were different among stations as well as
the pattern of presence. The dominant species were as follows: Achnanthes minutis-
sima, Aulacoseira distans v. alpigena,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Cymbella
minuta, C. silesiaca, Fragilaria arcus v. recta, Peridinium cinctum, Rhizosolenia
longiseta, Synedra rumpens and filamentous algae. Of those, Achnanthes minutis-
sima, Rhizosolenia longiseta, Synedra rumpens and filamentous algae showed the
highest rate of occupation in the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during the inves-
tigated periods. A total of 99 species of periphyton were identified. Among those, the
diatoms of the periphyton community were observed frequently rather than those of
the phytoplankton community. The ecological indicator values showed ββ-mesos-
aprobous in saprobity and was close to eutraphentic in trophic state. There were no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ecological indicator values by planktonic dia-
toms and periphytic diatoms.

Key words : Phytoplankton, Periphyton, Standing crops, Ecological indicator values,
The Suer stream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내 산간계류에서의 식물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에

한 연구는 주로 수중생태계의 생물상 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1986; 장, 1986),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부착조류를 이용한 수질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왔다

(최 등, 1998). 한강 수계에서는 임계댐 축조예정지 (정과

이, 1978), 월악산 계류수역 (정, 1979), 계방산 계류수역

(정과 이, 1982), 섬강 상류 수역 (신, 1996), 금강 수계에

서는 칠갑산 및 계룡산 계류수역 (정과 이, 1980)과 운장

산 계류수역 (김 등, 1998), 산강 수계에서는 월출산 계

류수역 (이, 1989), 섬진강 수계에서는 피아골 계류수역

(정과 이, 1983), 낙동강 수계에서는 주흘산 계류수역 (정,

1979), 신천 계류수역 (Chung et al., 1985; 최 등, 1998),

양산천 계류수역 (김 등, 1992), 양강 계류수역 (최와

정, 1995) 등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로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에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기타 수계에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일 의 수어댐을

중심으로 한 수어천 계류수역에 서식하는 식물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군집의 계절 변화 및 출현 상황을 밝히며

아울러 수어천 계류수역의 수질을 Van Dam et al. (1994)

의 방법에 의거하여 평가하 다. 또한 각 분류군의 계절

변화 및 출현상황은 제2 수어댐 건설로 인한 수중생태

계 변화에 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조사지의 개요

본 연구의 조사 상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

거리의 수어댐 담수수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어천 계류

수역의 5개 정점을 상으로 하 다. 수어댐은 수어천

하구로부터 상류 약 9 km 지점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1974년에 축조되었으며, 수어천은 전라

남도 광양시 진상면과 옥룡면, 그리고 전라남도 구례군

다압면의 경계지점인 백운산 (1,217 m)에서 발원, 남동류

하여 남해안으로 유입하는 유역면적 121.7 km2, 유로연

장 36.3 km인 준용하천이다. 정점 1은 수어천 상류 수역

으로지계마을과 어치마을 중간의 어치교 아래 정점이

선정되었다. 하상은 작은 돌과 큰 돌,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색은 맑고 유속은 빨랐다. 정점 2는 억불봉으

로부터 수어천으로 유입되는 지류인 성두천의 구황교

아래 정점이 선정되었다. 하상은 작고 굵은 돌 혹은 커

다란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색은 맑고 수심은 30 cm

내외 으며 하천의 폭이 좁고 유속은 빨랐다. 정점 3은

수어천의 유입지류인 웅동천의 신전교 아래 정점이 선

정되었다. 하상은 작은 돌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

색은 맑고 수심은 30 cm 내외 으며 유속은 비교적 빨

랐다. 정점 4는 제2 수어댐 축조 예정지이며 유수성 산

간 계류수역이 거의 끝나는 곳으로 주변의 지류가 합류

되어 수어댐 담수수역으로 유입되기 직전의 황죽교 아

래 정점이 선정되었다. 하상은 커다란 돌로 이루어져 있

으며 수색은 비교적 맑은 녹색이었고 수심은 1 m 내외

으며 유속은 비교적 느렸다. 정점 5는 수어댐 담수수

역 내에 위치하는 정점으로 수색은 흐린 녹색이었고 수

괴는 체로 정체되어 있었다 (Fig. 1).

재료 및 방법

선정된 수어천 수역의 5개 정점에서 1998년 8월과 10

월, 1999년 1월과 4월, 4 회에 걸쳐 이화학적 환경요인을

측정하 고 식물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의 채집이 이루어

졌다.

이화학적 환경요인 중 기온 및 수온은 봉상수은온도

계로 현장에서 측정하 고 pH는 Portable pH meter

(Hanna HI9024)로 현장에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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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the investigated stations at the Suer
stream in Kwangyang.



이 경∙윤숙경

식물플랑크톤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위한 시료는

Lee and Yoon (1996)과 Lee et al. (1998)에 따라 처리하

으며, 부착조류의 정성 분석을 위한 시료는 Lee and

Round (1987)와 Lee et al. (1998)에 따라 처리한 후 분석

하 으며, 식물플랑크톤 군집 구조의 다양성은 Shannon

의 지수 (H)를 이용하 다 (이, 1979). 돌말류의 동정에는

Hustedt (1930), Patrick and Reimer (1966, 1975) 등을

참조하 으며, 남조류 및 녹조류의 동정에는 Prescott

(1962), Hirose et al. (1977), Hindák (1977, 1988, 1990)

등을 참조하 다. 

결과 및 고찰

1. 이화학적 환경요인

수어천 수역의 5개 정점에서 측정된 이화학적 환경요

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기온은 1999년 1월 정점 3에서 6.5�C가 최저 으며

1998년 8월 정점 1에서 32.0�C가 최고 다. 수온은

1999년 1월 정점 3에서 6.5�C가 최저 으며 1998년 8

월 정점 5에서 29.0�C가 최고 다. 기온이 수온보다 높

은 일반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다. pH는 1998년 10월

정점 4에서 6.4가 최저 으며 1998년 8월 정점 3에서

7.0이 최고 으며 전체적으로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으

로 나타났다. 국내 산간 계류수역에서 조사된 pH 값과

비교해 보면 계룡산 계류수역 (정과 이, 1980), 지리산 계

류수역 (정과 이, 1983), 월출산 계류수역 (이, 1989) 및 계

방산 계류수역 (정과 이, 1982)에 비해서는 높았으며, 월

악산 및 주흘산 계류수역 (정, 1979), 칠갑산 계류수역 (정

과 이, 1980), 주왕산 계류수역 (정 등, 1985), 덕유산 계

류수역 (이 등, 1990)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조종천 상류

수역 (이, 1991)과는 유사하 다.

2.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및 현존량

총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은 112종류 으며 5문에 속하

는 80종, 9변종, 1품종, 22미동정종으로 구성되었다

(Appendix 1). 출현종류 중 돌말류는 Achnanthes minu-

tissima,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Cyclotella sp.,

Cymbella minuta, C. silesiaca, Navicula exigua, N. sp.

1, Synedra delicatissima, S. fasciculata 등 9 종류의 출

현빈도가 높았으며 녹조류는 Closteriopsis longgissima,

Monoraphidium contortum, Scenedesmus ecornis 등 3

종류의 출현빈도가 높았다. 돌말류는 모든 조사 정점에

걸쳐 고른 출현 양상을 보 으나, 녹조류, 남조류, 와편모

조류 등은 정점 4 및 정점 5에서 주로 출현하여 정점에

따른 출현 양상을 달리하 다. 돌말류 중 Achananthes

속, Cocconeis속, Cymbella속, Navicula속의 종류는 부

분 조사 정점 전반에 걸쳐 출현하 으나 Patrick (1977)

이 밝힌바와 같이, Asterionella속, Cyclotella속, Fragi-

laria속, Gomphonema속, Nitzschia속, Pinnularia속,

Synedra속의 종류는 보다 정체 수역인 정점 4 및 정점

5에서 주로 출현하여 돌말류 내에서도 출현양상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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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ochemical factors at the Suer stream.

Station Time pH
Temperature (�C)

Date
Air Water

1 14:10 6.8 32.0 24.7 25 Aug 1998
2 14:45 6.7 31.0 23.8 〃

3 15:15 7.0 31.5 23.8 〃

4 15:45 6.9 29.9 27.8 〃

5 11:40 6.7 29.2 29.0 26 Aug 1998

1 16:20 6.6 19.8 16.5 22 Oct 1998
2 17:40 6.7 19.9 16.5 〃

3 18:15 6.9 16.0 15.5 〃

4 15:30 6.4 20.1 20.0 〃

5 11:50 6.6 23.5 19.8 23 Oct 1998

1 14:05 6.6 6.8 8.2 21 Jan 1999
2 14:40 6.5 8.5 8.8 〃

3 15:10 6.8 6.5 6.5 〃

4 15:40 6.9 7.8 7.6 〃

5 16:05 6.9 10.5 9.8 〃

1 15:40 6.7 25.2 19.8 24 Apr 1999
2 16:10 6.5 23.4 19.2 〃

3 16:30 6.9 23.2 19.3 〃

4 16:45 6.8 23.0 20.8 〃

5 17:10 6.9 24.0 20.0 〃

Table 2. The species numbers of phytoplankton observed
at the Suer stream.

Station 

Month 
1 2 3 4 5

Aug 1998 12 6 9 22 35
Oct  1998 7 5 8 13 9
Jan 1999 4 5 2 3 12
Apr 1999 5 4 4 14 28

Table 3. Shannon’s index (H) on the phytoplankton com-
munity at the Suer stream.

Station 

Month 
1 2 3 4 5

Aug 1998 0.62 0.39 0.86 1.15 1.21
Oct  1998 0.26 0.64 0.72 0.34 0.40
Jan 1999 0.19 0.34 0.30 0.43 0.72
Apr 1999 0.43 0.30 0.55 0.97 0.95



하 다. 또한 Cymbella속의 종류 중 C. aff inis는 동계에

만 출현하 고 C. tumida는 춘계에서부터 하계에 이르

기까지 출현하 으며 C. minuta는 사계절 전반에 걸쳐

고르게 출현하여 운장산 계류수역 (김 등, 1998)과는 다

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출현종류 수는 1998년 8월 정점 5에서 35종류로 가

장 많이 출현하 고 1999년 1월 정점 3에서 2종류로

가장 적게 출현하 다 (Table 2). 계절별로는 동계에 비

교적 적게 출현하 으며 하계에 비교적 많은 수가 출현

하 다. 정점별로는 정점 2에서 비교적 적은 수가 출현

하 으며 정점 4 및 정점 5에서 많이 출현하 다. 한편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의 종 다양성은 1998년 8월 정점 5

에서 1.21이 최고 으며 1999년 1월 정점 1에서 0.19가

최저 다 (Table 3). 계절별로는 춘계 및 하계에 다양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계에 낮게 나타나 출현종류

수의 변이와 유사하 다.

본 조사 수역의 출현종류는 국내의 다른 산간 계류수

역 (정, 1979; 정 등, 1985; 이, 1989; 이 등, 1990)과 유사

하 으며 출현종류 수에 있어서는 최상류 정점에서 하

류 정점으로 내려갈수록 출현종류 수가 증가하는 산간

계류수역 (정과 이, 1980; 이, 1989)의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었다.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중 돌말류를 상으로 Van Dam

et al. (1994)의 Ecological indicator values를 적용시켜본

결과, 본 조사 수역의 수질 오염정도는 2.3으로 β-중부

수성을 나타내었으며, 양상태는 4.8로 부 양 단계에

근접해 있었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1999년 4월 정

점 4에서 10,100 cells/l로 최저 으며 1998년 10월 정점

4에서 1,489,100 cells/l로 최 다 (Fig. 2). 식물플랑크

톤 현존량의 정점 및 계절별 변이를 보면, 정점 1은 하

계에서부터 추계로 가면서 약간의 감소를 보이다가 동

계에서부터 춘계로 가면서 계속 증가하 다. 정점 2 및

정점 3은 하계에서부터 추계로 가면서 약간 증가하다가

동계로 가면서 감소하 고 춘계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

다. 정점 4는 하계에서부터 추계로 가면서 크게 증가

하 다가 동계에서부터 춘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감소하

으며, 정점 5는 하계에서부터 추계로 가면서 감소하

다가 동계에 다시 증가하 고, 다시 춘계로 가면서 감소

하 다. 계절에 따른 정점별 변이 양상을 보면 산간계류

의 성격을 띄는 정점 1, 정점 2 및 정점 3은 보다 정체

수역인 정점 4, 수어댐 담수수역인 정점 5와는 크게 구

별할 수 있었다.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현존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점종은 Achnanthes minutissima, Aphanocapsa gre-

villei, Asterionella formosa, Aulacoseira distans v. alpi-

gena,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Cosmarium punc-

tulatum (?), Cyclotella stelligera, C. sp., Cymbella

minuta, C. silesiaca, Eunotia pectinalis v. minor, Fragi-

laria arcus v. recta, Gomphonema olivaceum, Monora-

phidium aquatum, M. contortum, Navicula sp. 1, Peridi-

nium cinctum, Rhizosolenia longiseta, Scenedesmus

ecornis, Stichococcus subtilis, Synedra fasciculata, S.

rumpens, f ilamentous algae 1, 2 등 24 종류 다 (Table

4). 정점 1 및 정점 2에서는 1999년 1월과 4월에 f ila-

Phytoplankton and Periphyton Community at the Suer stream in Kwangyang41

Fig. 2. The seasonal changes of phytoplankton standing crops (cells/l ) at the Suer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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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us algae가 최고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외에

Aulacoseira distans v. alpigena,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Cymbella minuta, C. silesiaca, Fragilaria arcus

v. recta, Peridinium cinctum 등이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정점 3에서는 1999년 1월에 Achnanthes minutis-

sima와 Synedra rumpens가 최고의 점유율을 나타내었

으며 Rhizosolenia longiseta가 1998년 10월 정점 4 및

정점 5에서 최고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산간 계류수역

에서 R. longiseta의 출현은 주왕산 및 월출산 계류수

역 (정 등, 1985; 이, 1989)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나 이들

수역에서의 이화학적 환경요인은 본 연구 결과와 전반

적으로 유사하 다. 전체적으로 본 조사 수역에서는

Achnanthes속, Cocconeis속, Cymbella속, Navicula속의

종류들이 우세하게 출현하여 월악산 및 주흘산 계류수

역 (정, 1979), 주왕산 계류수역 (정 등, 1985), 월출산 계

류수역 (이, 1989)의 우점종과 유사하 다.

3. 부착조류의 종조성

총 출현한 부착조류는 99종류 으며 3문에 속하는 60

종, 20변종, 3품종, 16미동정종으로 구성되었다 (Appen-

dix 2).

출현종류 중 돌말류는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Cymbella minuta, C. naviculiformis, C. tumida, C. tur-

gidula, Fragilaria vaucheriae, Melosira varians, Navi-

cula avenacea, N. veneta, Pinnularia sp. 등 10종류의 출

현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돌말류는 전체 출현한 99종류

중 78종류를 차지하여 78.8%의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

내었다. 출현빈도가 높은 돌말류 중 Melosira varians 한

종만 중심돌말류이고 나머지는 모두 깃돌말류로, 유수수

계에서 보편적으로 출현하는 부착돌말류로 알려진 종류

이다 (Whitton, 1975). 출현종류는 주왕산 계류수역 (정

등, 1985), 덕유산 계류수역 (이 등, 1990) 및 조종천 상류

수역 (이, 1991)과 비교해 볼 때 유사했으나 출현종류 수

는 더 많았다. 녹조류는 Closterium속, Cosmarium속,

Spondylosium속, Staurastrum속의 종류가, 남조류는

Oscillatoria속의 종류가 빈번히 출현하 다.

부착조류의 정점 및 계절별 출현종류 수는 1999년 1

월 정점 4에서 23종류로 가장 많았고 1998년 8월 정점

1과 1999년 4월 정점 4에서 각각 1종류로 가장 적었다

(Table 5). 정점별로는 정점 1 및 정점 2는 정점 3, 정점

4, 정점 5보다 비교적 적게 출현하 으며 계절별로는 정

점 3을 제외한 모든 정점에서 동계에 가장 많이 출현하

고 하계와 추계에 비교적 많이 출현하 다. 계절별 출

현종류 수에 있어서 부착조류는 식물플랑크톤의 계절별

출현 상황과는 달랐다.

출현한 부착조류 중 돌말류를 상으로 Van Dam et

al. (1994)의 Ecological indicator values를 적용시켜 본

결과, 본 조사 수역의 수질 오염정도는 2.0으로 β-중부

수성을 나타내었으며, 양상태는 4.6으로 부 양 단계

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돌말류 및 부착돌

말류의 출현에 따른 Ecological indicator values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적 요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일 의 수어댐 담수수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어천 수역을 상으로 이화학적 환경

요인,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현존량 및 부착조류에

한 조사를 1998년 8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총 5개

정점에서 실시하 다.

이화학적 환경요인 중 pH는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을

나타내었고, 출현한 식물플랑크톤은 112종류 으며 조

사 정점 중 하류수역인 정점 4 및 정점 5에서는 녹조류,

남조류 및 와편모조류의 출현빈도가 높아 정점간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 출현한 돌말류는 부분이 소형 깃돌

말류 다. 계절별로는 동계에 적게 출현하 고 하계 및

추계에 많이 출현하 으며 정점별로는 하류 정점으로

갈수록 출현종류 수가 증가하 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

은 1999년 4월 정점 4의 10,100 cells/l이 최저 으며

1998년 10월 정점 4의 1,489,100 cells/l이 최 다. 정

점별 현존량 변이 역시 정점 1, 정점 2, 정점 3에서와 하

류수역인 정점 4 및 정점 5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

었다. Achnanthes minutissima, Rhizosolenia longiseta,

Synedra rumpens, f ilamentous algae 등이 조사 기간 중

최고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외에 Aulacoseira dis-

tans v. alpigena,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Cym-

bella minuta, C. silesiaca, Fragilaria arcus v. recta, Per-

idinium cinctum 등이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하 다.

부착조류는 99종류가 출현하 는데, 돌말류의 출현빈

Phytoplankton and Periphyton Community at the Suer stream in Kwangyang43

Table 5. The species numbers of periphyton observed at
the Suer stream.

Station 

Month 
1 2 3 4 5

Aug 1998 1 5 5 15 14
Oct  1998 7 5 15 9 8
Jan 1999 18 18 13 23 17
Apr 1999 4 4 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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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높았으며 출현종류는 식물플랑크톤 군집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출현종류 수는 동계에 가장

많이 출현하여 식물플랑크톤의 계절별 출현상황과는 차

이를 나타내었다. 출현한 식물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중

각각의 돌말류를 상으로 Ecological indicator values를

적용시켜본 결과, 본 조사 수역의 수질 오염정도는 β-

중부수성을 나타내었으며, 양상태는 부 양 단계에 근

접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부유돌말류 및 부착돌말류의

출현에 따른 Ecological indicator values에는 차이가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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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list of phytoplankton at the Suer stream.

Station 1 2 3 4 5

Taxa                              
Month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chnanthes minutissima + + + + + + + + + + +

Amphora sp. +

Ankistrodesmus braunii (?) +

Aphanocapsa grevillei +

Asterionella formosa + +

Asterococcus superbus +

Aulacoseira distans v. alpigena + + + +

Calothrix fusca + +

Chroococcus minimus +

C. pallidus +

Closteriopsis longissima + +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 + + + + + + + + +

Coelastrum cambricum +

C. sphaerium +

Cosmarium diplosporum +

C. pachydermum +

C. punctulatum (?) +

Cyclotella stelligera + +

C. sp. + + + + + +

Cymbella affinis +

C. cistula +

C. falasiensis (?) +

C. minuta + + + + + + + + + + + + +

C. silesiaca + + + + +

C. tumida + + + +

Dinobryon bavaricum +

D. divergens +

D. sertularia +

Eunotia pectinalis v. minor + +

Fragilaria arcus v. recta + + +

F. bidens +

F. capucina + +

F. crotonensis + + +

F. fragilarioides +

F. sp. 1 +

F. sp. 2 +

F. sp. 3 +

Glanocosphaera sp. +

Glenodinium gymnodinium +

G. quadridens +

Gloeocystis major +

G. vesiculosa +

G. decorticans +

Gloeocapsa sp. + +

Gomphonema acuminatum +

G. acuminatum v. clavus +

G. angustat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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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phonema olivaceum + + + +

G. sphaerophorum + + +

G. truncatum +

G. truncatum v. capitatum + +

G. turris +

Gyrosigma scalproides +

Mallomonas alpina + +

M. caudata +

M. komarkovae +

M. sp. +

Melosira varians + + +

Monoraphidium aquatum +

M. contortum + + +

Myxosarcina gelatinosa +

M. sp. +

Navicula avenacea +

N. elginensis + +

N. exigua + + + + + +

N. shönfeldii +

N. viridula +

N. sp. 1 + + + + + +

N. sp. 2 +

N. sp. 3 +

N. sp. 4 +

Nitzschia denticula +

N. parvula + +

N. thermalis +

N. sp. +

Oscillatoria agardhii +

Pandorina morum +

Peridinium anglicum +

P. bipes +

P. cinctum + + +

P. inconspicum +

P. volzii +

P. sp. +

Pinnularia abaujensis +

P. microstauron +

Rhizosolenia longiseta + + +

Scenedesmus abundans v. longicauda +

S. denticulatus +

S. denticulatus v. linearis +

S. ecornis + +

S. quadricauda +

Sphaerozosma aubertianum +

Staurastrum cingulum v. inf latum +

S. dejectum +

Appendix 1. Continued.

Station 1 2 3 4 5

Taxa                              
Month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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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urastrum punctatum +

S. sp. +

Stephanodiscus hantzschii f. tenuis +

Stichococcus subtilis +

Surirella angusta +

S. sp. +

Synedra acus +

S. delicatissima + + + + +

S. fasciculata + + + + +

S. rumpens +

S. ulna + + +

Tabellaria f locculosa +

Trachelomonas sp. 1 +

T. sp. 2 +

Treubaria setigerum +

Colonial form algae +

Filamentous algae 1 +

Filamentous algae 2 +

Appendix 1. Continued.

Station 1 2 3 4 5

Taxa                              
Month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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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nanthes brevipes +

A. lanceolata f. capitata +

A. sp. + +

Amphipleura lindheimeri +

A. sp. +

Amphora sp. + + +

Caloneis ventricosa v. truncatula +

Closterium ehrenbergii +

C. moniliferum + +

C. sp. +

Cocconeis placentula v. lineata + + + + + + + + +

C. sp. +

Cosmarium botrytis +

C. notabile f. arciticum +

C. undulatum v. crenulatum +

C. wittrockii +

Cyclotella comta +

C. sp. +

Cymbella aff inis + + +

C. aspera +

C. lunata +

C. minuta + + + + + + + + + + + +

C. naviculiformis + + + +

C. prostrata +

C. silesiaca + +

C. tumida + + + + + + + +

C. turgidula + + + +

C. sp. + + + +

Diatoma hyemale v. quaratum +

Diploneis smithii v. dilatata +

Eunotia pectinalis v. minor +

Fragilaria arcus v. recta + +

F. crotonensis +

F. vaucheriae + + + +

F. sp. +

Gomphonema angustatum +

G. augur +

G. dichotomum +

G. gracile +

G. olivaceum + + +

G. olivaceum v. calcarea +

G. olivaceum v. minutissimumum + + +

G. parvulum +

G. subclavatum v. commutatum +

G. truncatum +

G. truncatum v. capitatum + + +

G. sp. + +

Gyrosigma sp. + +

Mallomonas sp. +

Melosira varians + + + +

Navicula avenacea + + + +

Appendix 2. The list of periphyton at the Suer stream.

Station 1 2 3 4 5

Taxa                              
Month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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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cula cryptocephala + + +

N. decussis + +

N. globulifera + +

N. oppugnata +

N. radiosa +

N. radiosa v. tenella +

N. rhynchocephala v. germainii + + +

N. salinarum +

N. veneta + + + + + +

N. viridula v. rostellata + + +

Neidium affine + +

N. bisulcatum +

N. interruptum v. minor +

N. sp. +

Nitzschia linearis +

N. palea +

N. sublinearis + + +

N. thermalis + +

N. sp. + +

Oscillatoria irrigua + +

O. olivaceoides +

O. princeps v. tenella +

O. sancta +

O. tenuis + +

O. uncinata (?) +

O. sp. + +

Phormidium retzii +

Pinnularia abaujensis +

P. abaujensis v. subundulata +

P. appendiculata +

P. biceps + + +

P. brebissonii +

P. microstauron +

P. viridis +

P. sp. + + + + + + + + + +

Scenedesmus circumfusus +

Spondylosium sp. + + +

Staurastrum ensiferum +

Staurastrum punctulatum + +

S. punctulatum v. kjellmanii +

Stauroneis phoenicenteron f. gracilis +

Surirella angusta +

S. biseriata v. constricta +

S. elegans +

S. robusta v. splendida +

Synedra ulna + + +

Tabellaria fenestrata +

T. f locculosa +

Appendix 2. Continued.

Station 1 2 3 4 5

Taxa                              
Month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Aug Oct Jan Ap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