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소득 증 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상류 산지유역에 한 인위적인 개발

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산림벌

채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상류 1차유역에서의 계류수질

에 미치는 향은 하류에까지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

라서 고산 계곡수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의 도입 및 적극적인 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김,

1996; 박, 2000).

일반적으로 산림지는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데 (Mega-

han and Kidd, 1975; Brown and Binkley, 1994), 이러한

산림 지역에서 규모 벌채를 시행하게 되면, 이를 위하

여 필수적으로 개설되는 임도 및 운재로에는 인위적인

절토∙성토사면, 노면, 측구 등이 형성됨으로써 이들 지

역으로부터 토양침식이 발생되어 수계생태계를 오염시

키고 수질을 변화시키게 한다 (Vaughan, 1984; Brooks et

al., 1994).

따라서 산림으로부터 양질의 수질과 최 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산림유역관리자의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Fredriksen, 1970; Larse, 1971; Gonsio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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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벌에 의한 수확벌채가 계류수질에 미치는 향

박 재 현

(진주산업 학교 산림자원학과)

Influences of Clearcutting of Timber Harvesting on Stream Water Quality. Park, Jae--Hyeon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Jinju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58, Korea )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the influences of clearcutting of timber harvesting on
stream water quality at a natural deciduous forest catchment with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orests in Mt. Baegun, Chunnam province during the
periods of 1993 to 2001. Soil chemical ingredients and stream water qualities were
monitored at 13 ha clearcutting site, non--treatment site and included in these
catchment nearby. After the harvesting first and 2nd years, the levels of total--N,
and exchangeable ions (K±±, Na±±, Ca2±±, Mg2±±) were decreased the values of before
harvesting, and after the harvesting fifth years and eighth years, respectively. But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were not changed at all. pH of water in the
harvesting area was 6.5 in stream water. Among the nutrient, Cd, Pb, Cu, and
phosphate were not found, and the level of BOD reached at the level of the domestic
use for drinking. Turbidity, odor, taste, NH4+--N, NO3---N, standard plate count, and
coliform were also low enough to be used as the domestic use for drinking in the
near villagers. Total amount of cation, total amount of anion and total amount of ion
in clearcutting site, non--treatment site and included in these catchment nearby
were higher than clearcutting site and non--treatment site. But, there was no great
difference.

Key words : Clearcutting, Timber harvesting, Stream water quality, Natural decid-
uous forest catchment



Gardner, 1971). 또한 산림의 벌채방식에 의하여도 수질

은 보존될 수 있는데, 상개벌 (strip cutting) 또는 소규

모 개벌이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

수원지역 산림의 10% 이상 벌채는 지양해야 한다

(Brown and Binkley, 1994).

산림벌채로 야기되는 계류수질 변동에 직접적인 향

을 미치는 토양의 화학성분의 변화는 계류수질 모니터

링과 더불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개벌지에서

의 토양 변화는 Alban et al. (1978), Mann et al. (1988),

Johnson et al. (1991)이 보고하 는데, 이들은 산림벌채

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는 산림지에서의 유기물 손실이

발생하여 토양의 환경이 변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토양생

산성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또한, Park (1993)은 벌

채 6년 후 질소-질산태가 벌채 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보고하 다 (Park, 1993; Brown and Binkley, 1994). 그러

나 벌채 후 2, 3년이 경과되면 질소유출은 벌채 전으로

회복된다 (Martin and Herrmann, 1998).

임목축적의 40% 간벌 후 토양내 질소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토양수에는 SiO2와 SO42-의 집적이 증

가하여 간벌 후 토양의 화학성분은 간벌 전의 조건으로

1년 내에 회복되었으나, 개벌의 경우에는 장시간이 소요

된다 (Baeumler and Zech, 1998).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 임업국에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모 개벌에 따른 향을 저감하기 위

한 환경보존적 관점에서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

다 ( 과 , 1990; Johnson et al., 1991; Neal and

Fisher, 1992).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규모 산림벌채

에 따른 계류수질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규모 성숙활엽수림 개벌수확이

계류수질에 미치는 향을 정량화함으로써 미래의 환경

보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 을 위한 성숙임목

수확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이 연구는 림계획에 의하여 1989년부터 1994년까

지 약 200 ha의 면적 산림을 개벌 수확한 전남 광양

군과 구례군에 걸쳐 있는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부속 남부연습림 백운산 (해발 1,217 m) 지역 중 1993년

4월에 벌채한 제26임반의 벌채지 (벌채면적 약 13 ha)와

연접한 비벌채지, 그리고 비벌채지와 벌채지 유역이 합

류하는 유역에서 수행하 다.

이 지역의 최근 10년간 연평균강수량은 조사지 부근

답곡에서 1,927 mm로, 강수량 중 60% 이상이 장마기간

인 6~8월 중에 집중되는 집중강우 형태를 나타내고 있

고, 지형은 해발 800~1,000 m가 전체의 53.7%, 700~

800m와 1,000~1,100 m가 각각 11.8%, 12.2%로 구성되

어 있다. 조사지는 해발 600~800 m에 위치하고 경사도

는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급하고, 비벌채지 27.5 (20.0~

35.0)�, 벌채지 27.5 (25.0~30.0)�이었으며, 따리봉을 최

고봉으로 하여 주계류는 섬진강으로 향하고 있다. 벌채

지의 유역면적은 약 30 ha이었고, 이 가운데 수림 의

면적은 약 17 ha, 개벌면적은 약 13 ha이었으며, 천연림

의 유역면적은 약 13 ha이었다. 조사지역의 부분은 화

강편마암이며, 조사지의 토성은 미사질양토이었다. 지질

은 지리산 변성복합체에 속한다. 조사∙연구 상지인

제26임반의 천연림 식생은 교목층에서는 졸참나무, 서

어나무가 우점종을 이루며, 비목나무, 노각나무는 수반종

을 이루고, 계곡부에는 졸참나무와 서어나무가 발달하고

있다 (환경처, 1991).

조사지에서 실행한 벌채작업은 2명이 1개조로 인력에

의해 작업하 으며, 1명은 체인톱 (chain saw)을 이용하

여 성숙임목을 벌채하여 가지치기한 후 2 m 간격으로

작동하고, 1명은 벌도된 임목을 산지사면의 하부방향으

로 굴려놓고 운재로에 집재하면서 가능하면 낙엽층 등

임지에 한 피해가 적도록 하 다. 벌채구획은 1993년

4월부터 5월초까지 산정부의 7~8부 능선 (나비 10~

80 m)과 계곡부 (나비 10~20 m), 그리고 2~3부 능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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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sampling points for soil chemical
ingredients and stream water quality (■ : Harve-
sted site, □ : Non-Harvested site, ● : Upstream
region of the Seomjin river, X : Soil chemical in-
gredients).



비 150~200 m)에 수림 를 남기고 수령 30년에서 70

년생 (D.B.H.; 30~50 cm)의 성숙임목을 개벌하 다. 계

곡부의 수림 는 고로쇠나무의 보호를 목적으로, 능선

주위는 경관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2~3부 능선의 임도

가 통과하는 상부지역의 수림 는 임도의 보호와 자연

훼손면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남겨 놓았다. 조사지에서

토양의 화학성분 조사 및 계류수질 측정위치는 Fig. 1과

같다.

2. 비벌채지, 벌채지 유역에서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은 벌채전인 1993년 3월 조사지

역에서 토양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서 A층

토양을 3회 500 g씩 채취하고 토양이 얼어 조사가 곤란

한 동계를 제외한 1994년, 1995년, 1998년, 2001년에 선

정된 지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따라 채취∙분석하 다.

Total-N은 Semi-Micro Kjeldahl 방식을, 유기물의 측정

은 Walkley-Black 과정법으로, 유효인산은 Bray-I 용액

으로, 치환성 이온인 K±, Na+, Ca2+, Mg2± 등은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1992).

3. 비벌채지, 벌채지 유역에서의 계류수질 분석

1993년에 성숙임목을 개벌에 의해 벌채 수확한 벌채

지와 이와 연접한 비벌채지 (천연림) 유역, 그리고 비벌채

지와 벌채지가 합류하여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는

계절별로 1회 계류를 횡단하여 3지점에서 채수 혼합하

여 4l씩 한 개의 시료로 채수하고, pH와 BOD 등 2개

항목, 체인톱 등 벌채작업에 따라 유출될 수 있는 Cd,

Pb, Cu 등 3개 항목에 유기인을 합한 6개 항목을 분석

하 다 (환, 1983). 또한, 연구 상유역 계류수의 음용수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색도, 탁도, 냄

새, 맛, NH4±-N, NO3--N, 일반세균수 (1cc 중), 장균

군 (50cc 중) 등 8개 항목을 포함한 총 14개 항목을 분석

하 다 (성문기술, 1995). 그리고 계류수질평가인자 (

등, 1992; 박, 1995, 1996, 1997; 박과 마, 1999)인 양이온

(K±, Na±, Ca2±, Mg2±), 음이온 (Cl-, NO2
-, SO4

2-, PO4
2-)

등 8개 항목을 분석하 다. 채수시기는 선행강우가 조사

시점에서 5일 이전에 없었던 시점에 채수하여 Ice Box

에 보관한 후 실험실에서 0.45 µm의 필터로 2회 여과한

후 Ion chromatography로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1. 비벌채지와 벌채지 토양의 화학성분량 변화

산림내 계류수질은 모암, 산림지의 토양화학성분, 강우

수질 등에 향하에 있으므로 (廣 등, 1988; 박과 우,

1997) 비벌채지와 벌채지에서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결

과는 Table 1과 같다.

벌채전 산림토양의 산도는 pH 5.04로 산성이었으며,

유기물함량은 16.06%, 총질소는 0.78%이었다. 유효인산

은 137.42 ppm으로 일반 산림토양 (이, 1992)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양이온치환용량은 17.93 me/100

g, K±는 0.86 me/100 g, Na±는 0.15 me/100 g, Ca2±는

4.67 me/100 g이었으며, Mg2±는 1.43 me/100 g이었다.

벌채 당년도에 벌채지에서 토양산도는 벌채전 보다

높아졌으나 벌채 1년, 2년 후 토양산도는 벌채 전보다

낮았는데, 이는 토양유기물의 광물질화 속도가 감소되었

기 때문이며, 벌채 5년, 8년 후의 토양산도는 벌채 2년

후 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벌채지의 자연식생 회복으로

벌채 전의 자연임지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

미한다 (Baeumler and Zech, 1998).

벌채 2년 후 벌채지에서의 유기물, 유효인산은 벌채전

보다 감소하 는데, 이는 벌채로 유기물의 광물질화가

촉진되고, 식물이 흡수하지 못한 양료들이 침출되거나

강수에 의한 산지표면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었기 때문이

다. 특히, 유효인산은 벌채 당년도 보다 그 다음해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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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chemical ingredients at the non-harvested and harvested sites.

Organic Total Available C.E.C. Exchangeable (me/100 g)
Category Year pH Matter (%) N (%) P2O5 (ppm) (me/100 g) K± Na± Ca2± Mg2±

Before 1993 5.04 16.06 0.78 137.42 17.93 0.86 0.15 4.67 1.43harvesting

1993 5.98 13.10 0.62 110.27 17.48 0.40 0.12 0.69 0.44

Harvested
1994 4.58 12.30 0.34 18.27 16.50 0.27 0.07 1.49 0.98
1995 4.31 11.21 0.41 38.40 19.58 0.19 0.22 0.98 0.17site
1998 4.65 12.21 0.45 40.46 19.60 0.20 0.25 1.22 0.55
2001 4.67 12.25 0.46 40.67 19.79 0.25 0.23 1.25 0.58



게 감소하 는데, 이는 벌채 당년의 집중강우로 인하여

산지사면침식토사 및 산지표면유출수와 함께 유실된 데

기인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벌채 8년 후 유효인산은

벌채 2년, 3년 후 보다 비교적 약간 증가하 는데, 이는

벌채지에서의 부식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러나

통계분석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1996, 1997, 1999, 2000년의 조사미비 등 연속적인 자료

의 부족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된다.

토양화학성분 중 벌채로 변화되는 지표인 총질소 (

, 1971)는 벌채 전보다 감소하 으며, 치환성이온인

K±, Na±, Ca2±, Mg2± 등도 벌채 전보다 감소하여, 벌채

로 인한 용탈 등으로 치환성 양이온의 유출은 벌채지

토양의 완충능력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벌채 후 8년이

경과된 벌채지에서의 총질소, 치환성이온인 K±, Na±,

Ca2±, Mg2±등은 벌채 1, 2년 후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벌채 전이나 벌채 당년의 값보다 낮

은 값을 나타내어 벌채 5년, 8년 후에도 벌채지 토양의

완충능력은 벌채 전이나 벌채 당년으로 완전히 회복되

지 않았다. 이것은 벌채작업으로 수목이 소개됨에 따라

양료가 침출되거나 동계 적설로 인한 봄철 융설수나 동

결융해침식 그리고 강수에 의한 산지표면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등 향이 컸기 때문이다 (Mann et al., 1988;

이, 1992; Park, 1993; Baeumler and Zech, 1998).

2. 개벌에 의한 수확벌채가 계류수질에 미치는 향

조사기간 동안 계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유와

서, 1990)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벌채 당해년도 8월에 비벌채지 유역에서는 BOD가 평

균 0.3 mg/l이었으나, 벌채지 및 벌채지와 비벌채지 유역

이 합류하여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에서는 비벌채

지보다 높은 0.5 mg/l이었다. 이것은 산림을 벌채함으로

써 발생되는 벌목파쇄물이나 벌목 작업 및 강수로 인한

표층토에서의 토양유기물 유출, 산지침식으로 인하여 발

생된 토사가 계류에 유입되어 계류내 유기물을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 또한 전 조사기간 동안 섬진강으로 유입

되는 산림지 하류지역의 계류수는 비벌채지와 벌채지의

BOD보다 높았다. 이것은 이 지역이 벌채지와 비벌채지

유역의 합류점이기 때문에 부분 유역으로부터 발생되

는 낙엽, 낙지, 유출토사 등에 의한 질소 및 유기물 오염

원 등이 유입되어 BOD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벌채 당해년도에 벌채지와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

수의 BOD는 벌채 전보다 높았으나 비벌채지, 벌채지

그리고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질은 모두 하천수질

환경기준 상수원수 1급수로 조사지역의 계류수는 인위

적 오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94년

3월 비벌채지에서 BOD는 0.6 mg/l로 1993년 8월보다는

약 0.3 mg/l 증가하 으며, 10월보다는 0.2 mg/l만큼 증

가하 다. 그러나 벌채 1년 후 벌채지 계류의 BOD는

0.9 mg/l로 벌채 당해연도 보다 약 0.55 (0.4~0.7) mg/l

가 증가하 다. 벌채지와 비벌채지 유역이 합류하는 계

류 하부에서의 BOD가 1.0 mg/l로 벌채 당해연도 보다

약 0.65 (0.5~0.8) mg/l 증가하 다. 벌채 1년 후인 1994

년 3월에는 조사 상지역의 계류수 모두 벌채 당해년도

보다 BOD는 높았는데, 이것은 계류에 퇴적된 토사 및

유량의 감소에 의한 향으로 생각된다.

1994년 5월에 BOD는 3개 조사지역 모두 3월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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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of BOD of the study sites from 1993 to 2001 (◆ : Upstream region of the Seomjin river, ■ : Harvested
site, ▲ : Non-Harvested site).



값과 유사하 으며, 8월에 비벌채지의 BOD는 5월에 조

사된 값과 유사하 으나 벌채지와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의 BOD는 1.0 mg/l로 5월보다 높았다. 이는 가뭄

등에 의한 계류수량의 감소와 벌채지에서의 계류 내 유

기물 유입 증가 때문이다. 1994년 10월에 벌채지의

BOD는 약 0.1 mg/l가 감소하 으나, 비벌채지와 섬진강

으로 유입되는 계류수의 BOD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벌채 1년 후인 1994년에 벌채지 유역 계류수의

BOD는 약 0.85 (0.7~1.0) mg/l로 수질이 악화되었으나,

이렇게 상승된 BOD의 수치는 하천수질환경기준 상수원

수 1급수이었으며 벌채에 따라 수질은 악화되지 않았다.

벌채지 유역이나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질은 하

천수질환경기준 상수원수 1급 기준의 최고치인 1 mg/l

에 도달되는 등 벌채 당해년도와 그 다음 해에는 계류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저감시

키기 위해서 계류가 흐르는 지역에는 수림 를 조성하

여 산지에서 침식되어 유출되는 토사가 계류에 유입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95년 5월에 벌채지 유역 계류수

의 BOD는 0.7 mg/l로 전년도 5월보다 0.2 mg/l가 감소

하여 수질이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비벌채지

내 계류수의 경우, 전년도 5월에 비해 0.3 mg/l가 감소하

여 두 유역간의 차이는 증가되었다.

벌채 5년 후인 1998년 5월과 8월에 비벌채지, 벌채지,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 모두 BOD는 벌채 전과 유

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벌채 후 8년이 경과된

2001년 3월, 6월, 10월에는 비벌채지, 벌채지 그리고 비

벌채지와 벌채지가 합류하는 유역에서의 수질은 벌채

전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

류수질에 한 벌채작업의 향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즉, 벌채 후 8년이 경과되면서 벌채지에서의

자연적인 식생회복과 함께 계류수질이 안정되었다.

비벌채지와 벌채지, 그리고 비벌채지와 벌채지가 합류

하여 섬진강으로 유입되는 계류수의 pH, 중금속 (Cu,

Pb, Cu), 유기인, 색도, 탁도, 냄새, 맛, NH4±-N, NO3
--N,

일반세균수, 장균군 등 13개 항목에 하여 수질분석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 조사기간 동안 Cd, Pb, Cu 등 중금속과 유기인 그

리고 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색도, 탁도, 맛,

냄새, NH4±-N, NO3
--N 등은 음용수수질기준에 적합하

다. 특히 NO3
--N은 벌채 후 증가하 는데, 이는

Remy (1985)와 (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 으나,

전 조사기간 평균값은 3개 지역 모두 1.5 mg/l를 넘지

않았다. 평균 pH는 비벌채지에서 전 조사기간 중 약 6.4

(6.3~6.5)를 나타내었으나, 벌채지의 계류수에서는 벌채

다음 해에 평균 pH 6.3이었으며, 벌채 2년 후인 1995년

에는 pH 6.5로, 1998년, 2001년에는 비벌채지 내 계류수

와 유사한 값인 평균 pH 6.5이었다. 또한, 섬진강으로 유

입되는 계류수에서도 벌채지 내 계류수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벌채 후 계류수의 pH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8년이 경과되는 동안 벌채지 내 계류수

의 pH는 벌채 전의 상태로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Brown and Binkl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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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s of suitability analysis of water from 1993 to 1998, in terms of chemical properties for water source.

Standard

Distribution
Cd Pb Org. P Cu Color Turbi. Odor Taste NH4

±-N NO3
--N plate Coliform

/ year pH count

mg/l ≤5� ≤2� Odorless Tasteless mg/l mg/l 1 cc 100 Negative
in 50 cc

1993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5 40 negative

Non-Harvested
1994 6.3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6 54 negative
1995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5 50 negativesite
1998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5 40 negative
2001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6 43 negative

1993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8 70 negative

Harvested
1994 6.3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1.0 69 negative
1995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8 57 negativesite
1998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6 50 negative
2001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7 47 negative

Upstream
1993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8 78 negative

region of
1994 6.3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8 79 negative

the Seomjiin
1995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7 70 negative

river
1998 6.5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 0.6 62 negative
2001 6.6 0 0 0 0 1 passed passed passed 0.9 68 negative



이들 13개 항목 중 산림내 계류수에서 일반세균 (박,

1995)은 벌채지에서 벌채 다음해에는 평균 69 CFU/ml

이었으며, 1995년에는 57 CFU/ml로 1994년보다 낮았다.

1998년에는 평균 50 CFU/ml, 2001년에는 평균 47 CFU/

ml로 벌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반세균수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벌채지 내 계류수에서는

전 조사기간 동안 평균 약 45 CFU/ml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벌채지와 벌채지 유

역이 합류하는 유역에서의 계류수에서는 전 조사기간

동안 평균 약 71 CFU/ml로 비벌채지와 벌채지 내 계류

수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벌채로 인하여 발

생되는 침식토사의 유입 등 세균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

경조건이 일부 잔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USDA

Forest Service, 1990). 2001년에 비벌채지, 벌채지, 그리

고 비벌채지와 벌채지가 합류하는 유역에서 양이온총량,

음이온총량, 이온총량에 한 분석 (박, 1995, 1996)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2001년 3월에 벌채지에서 양이온총량은 비벌채지 보

다 약 0.36 mg/l, 벌채지와 비벌채지가 합류하는 유역에

서의 양이온총량은 비벌채지보다 약 0.7 mg/l 많았는데,

이것은 6월과 10월에도 같은 경향이었다. 또한, 음이온

총량은 2001년 3월에 벌채지가 비벌채지보다 약 0.02

mg/l, 벌채지와 비벌채지가 합류하는 유역에서의 음이온

총량은 비벌채지보다 약 1.87 mg/l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6월과 10월에도 같은 경향이었다 (Brown and

Binkley, 1994).

양이온총량과 음이온총량을 모두 합한 이온총량은

2001년 3월에 벌채지가 비벌채지보다 약 0.38 mg/l, 벌

채지와 비벌채지가 합류하는 유역에서의 이온총량은 비

벌채지보다 약 2.57 mg/l 많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6

월과 10월에도 같은 경향이었다. 즉, 벌채지는 비벌채지

유역보다, 비벌채지와 벌채지 유역이 합류하는 유역에서

는 비벌채지 혹은 벌채지 단독 유역에서의 계류수보다

이온총량이 증가하 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비벌채지와

벌채지 유역이 합류하면서 계류수에서의 전기전도도 증

가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 이온의 차이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박과 우, 1997).

적 요

이 연구는 성숙활엽수림 개벌수확이 계류수질에 미치

는 향을 구명할 목적으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전

남 광양 백운산 지역에 위치한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

학 학 부속 남부연습림내 제26임반에서 1993년부터

2001년까지 계류수질에 향하는 토양의 화학성분과 계

류수질을 측정∙분석한 결과, 벌채 후 1년, 2년이 경과

되는 동안 전질소, 치환성 이온인 K±, Na±, Ca2±, Mg2±

등은 벌채 전보다 양적으로는 감소하 으나, 벌채 8년

후에는 벌채 전으로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토양의 화학성분은 변화하지 않았다. 벌채 당해년도

와 그 다음 해, 그리고 벌채 5년, 8년 후 벌채지 계류수

의 BOD, pH 등은 하천수질환경기준 상수원수 1급수이

었으며, Cd, Pb, Cu 등 중금속과 유기인은 검출되지 않

았다. 또한, 계류수의 색도, 탁도, 냄새, 맛, NH4
±-N,

NO3
--N, 일반세균수, 장균군 등 8개 항목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벌채지 인근지역 주민들이 음용수

로 이용하는 데에는 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계

류수에 용존되어 있는 양이온총량, 음이온총량, 이온총량

은 비벌채지와 벌채지가 합류하는 유역이, 비벌채지 유

역과 벌채지 유역의 계류수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나, 그 값의 차는 크지 않았다.

박재현50

Table 3. Changes of total amount of cation (mg/l), total amount of anion (mg/l) and total of ion (mg/l) of stream water
quality.

Year\Category Non-Harvested Harvested Upstream region of
site site the Seomjiin river

Mar. 5.87 6.23 6.57
Total amount of cation (mg/l) Jun. 8.35 8.37 9.21

Oct. 7.41 7.43 8.46

Mar. 12.34 12.36 14.21
2001 Total amount of anion (mg/l) Jun. 6.57 6.89 7.32

Oct. 6.24 6.33 7.55

Mar. 18.21 18.59 20.78
Total of ion (mg/l) Jun. 14.92 15.26 16.53

Oct. 13.65 13.7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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