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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ater quality and biotic community characteristics in Juam
Lake. In water quality, water temperatures was 3.8~~21.2��C, 6.7~~8.6 in pH, 64~~76 μμs cm--1 in
Conductivity, 5.3~~13.2 mg L--1 in DO, 2.5~~3.3 mg L--1 in COD, 1.0~~5.1 mg L--1 in SS, 0.622~~0.841
mg L--1 in T-N, 0.007~~0.019 mg L--1 in T-P and 2.8~~8.8 mg m--3 in Chl-a. Revised Carlson’s Index
(TSIm) assessment using total phosphorus (TP) and chlorophyll-a domonstrated that the trophic
states of Juam Lake were rated as mesotrophic. A total of 53 species of phytoplankton were iden-
tified. They were 28 Bacillariophyceae, 13 Chlorophyceae, 3 Cyanophyceae, and 9 Other algal taxa.
The standing crops of phytoplankton was ranged from 113 cells mL--1 to 2,909 cells mL--1. A total
of 16 species of zooplankton were identified (10 rotifers, 4 cladocerans and 2 copepods). Total zoo-
plankton abundance was 309 ind. L--1 to 435 ind. L--1. The collected benthic macroinvertebrates
from the surveyed sites in Juam Lake were 1,038 individuals, 33 species, 21 families and 12 orders.
A dominant species was Uracanthella rufa and a subdominant species was Ecdyonurus kibunensis.
Hydrophytes recorded from Juam Lake were identified 9 taxa. Emerged plants, floating plants
among the hydrophytes was classified 8, 1 taxa, respectively. Ecosystem disturbance wildplant by
Environment Ministry found were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and Ambrosia artemisiaefolia.
A total of 30 species (6 families) were collected fishs from Juam Lake. There were 10 Korean ende-
mic species (33.3% of collected species number) and 3 exotic specie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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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하여 건설된 국내 많은 저수지와

인공호들은 양염류 유입이 증가하면서 부 양화로 인

한 조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수서 생태계 전반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최 2005). 생물종의 다양성 확

보가 지구 생태계 건강성과 안정성의 핵심이 되고 있어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생물상의 조사 연구가 세

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수서생물과 수중환경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Lampert and Sommer 1997). 수서생태계

의 생물군집은 자연적인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수질 오

염 등의 인위적인 변화에 해서도 생물 개체나 구조에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에 한 분석은 수서생태

계에 한 환경변화의 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

다고 할 수 있다 (Power et al. 1988). 따라서 호소 생태계

의 구조와 건전성을 진단하고 생물 다양성 유지 및 보

전 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호소에 서식하는 생물상

의 정 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에 의한 자료 축적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지금까지 주암호에 관한 연구는 이화학적 수질조사

(한 등 1993)와 플랑크톤의 분포 현황 (이와 송 1996; 김

등 2001; 이 등 2005) 및 어류 군집에 한 연구 (황 등

1995; 성 등 1997) 등이 있으나, 수질 및 생물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호의 수질 변동과 주요 생물상 (식

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저서성 형무척추동물, 수생

식물 그리고 어류) 조사를 실시하여 종다양성 유지와 효

율적인 수생태 및 수질 보전 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점 및 조사시기

환경부의 호소환경 조사지침 (환경부 2009)에 따라 조

사 시기 및 각 생물군의 서식특성을 고려한 조사지점을

선정하 다 (Fig. 1). 식물플랑크톤 및 동물플랑크톤의 조

사지점은 수질측정망 지점을 포함한 3지점 (St. 1, St. 3,

St. 5)을 선정하여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4회 채집을

실시하 다. 저서성 형무척추동물은 호소의 수원이 유

입되는 지점 (St. 8)과 수체 (St. 7)를 상으로 2개 지점

을 택하여 1회 조사를 수행하 다. 수생식물은 댐시설이

나 물막이, 제방이 있는 부근과 호소의 중간지점, 호소의

맨 끝 부분으로 수심이 가장 낮은 지점 등 수생식물이

관찰되는 3지점 (St. 2, St. 4, St. 6)을 선정하여 2011년 5

월부터 9월까지 2회 조사하 다. 어류는 서식 적합성, 도

피 및 은신처와 인위적 향을 많이 받는 곳을 감안하

여 2지점 (St. 2, St. 6)을 선정하여 2011년 5월부터 11월

까지 2회 조사를 수행하 다.

2. 조사방법

기후환경 (1981~2011년 자료)은 주암호의 기상 현황

을 표할 수 있는 기상청 (http://www.kma.go.kr)의 순

천 기상 관측소 자료를 활용하 다. 주암호의 이화학적

Hyo-Jeong Song, Kyung-Sub Hwang, Jong-Hwan Park, Hak-Young Lee, Jong-Sun Kim, Hyun-Woo Kim, Dong-Ok Lim, Sung-Hwi Lee and Byung-Jin Lim38

Fig. 1. Map showing the study sites in Juam Lake.



수질현황은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수

질 측정망 자료를 사용하 다. 양단계 평가는 수정

Carlson 지수 (TSIm) (Aizaki et al. 1981)의 평가 기준에

따라 T-P와 Chl-a를 이용하여 TSIm 지수를 산정하 고

산정된 지수들의 평균값으로 40 미만이면 빈 양호, 40

~50이면 중 양호, 50을 초과하면 부 양호로 평가하

다.

동∙식물플랑크톤, 저서성 형무척추동물, 수생식물

그리고 어류의 채집 및 분석은 환경부의 호소환경조사

지침 (환경부 2009)에 따라 실시하 다.

결과 및 고찰

1. 기상 및 수질현황

2011년 순천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3.0�C이며 최저

평균기온은 -3.8�C (1월), 최고 평균기온은 25.9�C (7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다 8월 이

후 하강하는 전형적인 온 기후의 날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평년 기온 (12.6�C)과 비슷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연 총강우량은 1,731 mm이고 월 최소 강우량

은 2 mm (1월), 월 최 강우량은 427 mm (7월)으로 여름

철인 6월부터 8월까지 총 강우량의 60%가 집중 되어있

어 계절적인 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년

(1981~2010년, 연평균 총강우량 1,532 mm)에 비해서는

12% 가량 강우량이 증가하 다 (Fig. 2).

2011년 주암호의 평균 수온은 13.0�C로 3.8~21.2�C의

범위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 (pH)는 6.7~8.6의 범위

(평균 7.3)를 보 다. 전기전도도 (EC)는 64~76 μs cm-1

(평균 68 μs cm-1)의 범위로 6월에 76 μs cm-1으로 가장

높았고 1~3월에 64 μs cm-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용존산소 (DO)는 5.3~13.2 mg L-1 (평균 9.6 mg L-1)의

범위로 호소수질환경기준 매우 좋음 (Ia)에 해당하 다.

3~4월에 13.2 mg L-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온이 높

았던 9월에 5.3 mg L-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생화학

적산소요구량 (BOD)의 경우 1.0~1.5 mg L-1 (평균 1.2

mg L-1)의 범위를 보 다.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은

2.5~3.3 mg L-1 (평균 2.8 mg L-1)의 범위로 호소수질환

경기준으로 좋음 (Ib)에 해당하 다. 부유물질 (SS) 농도는

1.0~5.1 mg L-1 (평균 2.4 mg L-1)의 범위로 호소수질환

경기준으로 좋음 (Ib)에 해당하 다. 총질소 (TN)는 0.622

~0.841 mg L-1 (평균 0.763 mg L-1)의 범위를 보 으며,

총인 (TP)은 0.007~0.019 mg L-1 (평균 0.014 mg L-1)의

범위로 호소수질환경기준 각각 약간나쁨 (IV)과 좋음 (Ib)

에 해당하 다. 7월에 TN의 비교적 높은 농도 값은 강

우로 인하여 질소를 포함한 양염이 외부로부터 유입

된 결과로 판단된다. Chl-a 농도는 2.8~8.8 mg m-3 (평균

4.8 mg m-3)의 범위로 체적으로 낮은 값을 보 고 호

소수질환경기준 좋음(Ib)에 해당하 다. 6월에 8.8 mg m-3

로 가장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Fig. 3).

주암호의 수정 Carlson 지수에 따른 부 양화도를 평

가한 결과는 37~49의 범위 (평균 43)로 수질 요인간 부

양화도 지수는 차이는 있지만 연평균 중 양 상태로

나타났다. 1~3월 동안은 빈 양 상태를 나타내었고 그

외 기간에는 중 양 상태로 나타났다 (Table 1). 주암호의

양상태에 관해서는 배 등 (2000)과 이 등 (2006)의 연

구에서도 연평균 중 양 상태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2. 생물상

식물플랑크톤 총 출현 종수는 53종으로 규조류 28종,

녹조류 13종, 남조류 3종, 그리고 기타 9종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인 나 등 (2011)의 49종보다는 많은 출현 종수

를 나타냈다. 분류군별 조성은 규조류와 녹조류가 주를

이루는 특징을 보 다. 국내 중 형 호소에서 부분 규

조류가 전체 분류군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나 (최 등 1994; 나 등 2012) 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주암호 지점별 출현종수는 최 33종 (St. 5)에서 최소

20종 (St. 1)의 범위로 나타났다. 조사 시기별 주요 우점

종은 3월 조사에서 규조류인 Asterionella formosa, 6월

조사에서 와편모조류인 Peridinium palatinum, 규조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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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ilaria crotonensis, Aulacoseira ambigua, 8월 조사에

서 남조류인 Oscillatoria subbrevis, 규조류인 A ambigua,

Aulacoseira distans, 11월 조사에서 규조류인 A distans가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3월

조사에서 517 (St. 1)~1,682 cells mL-1 (St. 5), 6월 조사에

서 137 (St. 1)~411 cells mL-1 (St. 5), 8월 조사에서 709

(St. 5)~2,909 cells mL-1 (St. 1), 11월 조사에서 113 (St. 1)

~661 cells mL-1 (St. 5)의 범위를 보 다 (Fig. 4). 일부 지

점에서 현존량의 급격한 증가는 특정종의 번성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St. 1의 8월 조사에서 높은 현존

량을 보인 것은 남조류인 Oscillatoria subbrevis가 번성

한 때문으로 파악된다.

온 담수호에서는 여름에 비해 수온이 낮은 봄과 가

을에 규조류가 우점하고, 여름으로 갈수록 남조류가 증

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Reynolds 1984).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식물플랑크톤 종 천이는 지점에 따라 차

이를 보 다. St. 1에서는 봄에 규조가 우점하고 여름부

터 남조가 우점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일치했지만, St. 3

와 St. 5에서는 연중 규조류가 우점하고 있었다. 종의 출

현에 있어서 현존량 증가와 종다양성이 시기별, 지점별

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계절에 따

른 출현종이 다르며 조사 지점별로 양염의 유입과 온

도 차이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플랑크톤 총 출현 종수는 16종으로 출현 분류군

별로는 윤충류가 10종으로 우점 분류군이었고, 지각류,

요각류가 각각 4종과 2종이 확인되었다. 지점별 출현종

수는 8종 (St. 5)~13종 (St. 1)의 분포를 나타냈다. 동물플

랑크톤의 조사 시기별 현존량은 3월 조사에서 31 (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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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dices of eutrophication in Juam Lak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SIm (Chl) 37 36 36 37 38 48 46 40 45 38 41 47
TSIm (TP) 38 42 42 42 47 50 50 50 50 47 46 42
Mean 37 39 39 40 42 49 48 45 47 42 44 45

Evaluation O O O M M M M M M M M M

*O: Oligotrophic, M: Mesotrophic, E: Eutro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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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nthly variation of water quality in Juam Lake.

Temp.

pH

DO

BOD

COD

SS

Chl-a

Cond.

TN

TP



~81 ind. L-1 (St. 5), 6월 조사에서 826 (St. 5)~1,448 ind.

L-1 (St. 1), 8월 조사에서 207 (St. 1)~217 ind. L-1 (St. 5),

11월 조사에서 54 (St. 1)~114 ind. L-1 (St. 5)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Fig. 5). 우점종은 3, 6월 조사에서 윤충류인

Polyarthra vulgaris가 우점하 고, 8월 조사에서는 윤충

류인 Keratella valga, 11월 조사에서는 다시 Polyarthra

vulgaris가 우점하 다.

온 호소의 동물플랑크톤 천이 양상은 봄철에 소형

윤충류가 증가한 후 원생동물이 동물플랑크톤의 먹이원

으로 증가할 때 크기가 크고 성장률이 느린 지각류와

요각류가 증가한다고 하 다 (Sommer et al. 1986). 본 연

구에서의 동물플랑크톤 군집 변화도 봄에 수온이 상승

하면서 윤충류가 증가하여 동물플랑크톤 도 부분을

차지하 고, 이후 요각류 및 지각류로 천이되면서 동물

플랑크톤 군집 개체수가 감소하 다. 일반적으로 봄철의

수온 상승으로 동물플랑크톤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먹이

원이 되는 식물플랑크톤도 증가하여 최 생물량을 나

타낸다 (Sommer et al. 1986). 본 연구에서는 봄철인 3월

조사에서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이 가장 높았으며 6월 조

사에서 감소하 다가 8월 조사에서 다시 증가 경향을

보 다. 하지만 동물플랑크톤은 6월 조사에서 윤충류가

우점하면서 현존량이 가장 높았으며 집중 강우 이후 수

온이 하강하는 8월 조사부터 평균 도가 낮아지는 경

향성을 보 다. 이는 동∙식물플랑크톤 상호관계에서 지

각류보다는 소형 동물플랑크톤 군집인 윤충류가 식물플

랑크톤의 섭식자로써의 기여도가 다소 높았으며 (김 등

2010), 식물플랑크톤의 군집 구조 변화에도 양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어진다.

조사 지점별 평균 다양도 지수는 0.44~0.54의 범위

고, 우점도 지수는 0.50~0.58의 범위 다. 특히 6월 조사

에서 0.90~0.96의 범위로 매우 높은 우점도 지수를 나

타냈는데 윤충류인 P. vulgaris와 K valga가 높은 도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조사 기간 동안 주암호의 저서성 형무척추동물은 유

입부 (St. 8)와 수체 (St. 7)에서 채집된 4문 7강 12목 21

과 30속 33종으로 다양한 종이 출현하 고, 유입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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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nding crops and species numbers of phytoplankton in
Juam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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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bundance and species numbers of zooplankton in Juam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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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종, 수체에서 6종이 출현하 다. 2009년 산강∙섬진

강 수계 호소환경 조사에서는 22종이 출현하여 2009년

비 종다양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강물환경

연구소 2009). 이것은 과거 2009년 조사에서는 1지점에

서만 채집이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유입부와 수체

로 조사 지점 수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개체수 현존량은 총 1,038개체가 출현했는데 유입부

에서 1,019개체와 수체에서 19개체가 출현하 다. 특히

하루살이목이 599개체로 57.7%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

을 나타냈다 (Fig. 6). 저서성 형무척추동물은 서식처 특

성에 의하여 출현종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하천과 같

은 유수생태계에서는 하루살이목, 날도래목 및 강도래목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환

경질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호수나 연못과 같은 정

수생태계에서는 잠자리목, 노린재목 및 딱정벌레목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Ward 1992). 주암호

의 경우 정수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잠자리목과

노린재목이 적게 나타나고 수체 지점에서는 정수역에

표적으로 서식하는 깔따구류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미

루어 유수생태계와 정수생태계가 혼재하고 있어 다양한

종이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루살이목,

날도래목 및 강도래목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주암호의

수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주요 우점종으로는 유입부에서 등줄하루살이 (Uracan-

thella rufa), 아우점종은 두점하루살이(Ecdyonurus kibunen-

sis)로 나타났으며, 수체의 우점종은 징거미새우 (Macro-

brachium nipponense), 아우점종은 깔따구류 (Chironomus

2sp.)로 나타났다. 군집 분석 결과 우점도 지수 (DI)는

0.43 (유입부)~0.53 (수체)의 범위로 체적으로 낮은 값

을 보 다. 종다양도 지수 (H′)는 2.39 (수체)~3.45 (유입

부)의 범위로 다소 높게 나타나 주암호는 종구성이 비교

적 안정적이고 복잡한 생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Lloyed and Ghelord 1964). 종풍부도지수 (RI)는 1.70 (수

체)~4.04 (유입부), 균등도 지수(J′)는 0.71 (유입부)~0.93

(수체)의 범위로 나타났다. 저서성 형무척추동물의 군

집구조가 안정적임을 볼 때 주암호는 비교적 외부 교란

이 없는 보전상태가 양호한 호소라고 판단된다.

주암호에서 확인된 수생식물은 총 9종으로 정수식물

은 미꾸리낚시, 고마리, 개구리자리, 개구리미나리, 논냉

이, 수염가래꽃, 쇠치기풀, 부들 8종이 확인되었고, 부유

식물은 개구리밥 1종이 확인되었다. 주변습생식물로는

쇠뜨기 등 총 49종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 ( 산강물환

경연구소 2009)와 마찬가지로 부엽식물 및 침수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사 지점의 하상이 큰 돌과 자

갈로 이루어져 있고 여름철 집중 강우시의 탁수현상이

수서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침수식물의 서식을 저해

할 수 있어 (박 등 2009) 본 연구에서도 조사 이전의 여

름철 집중강우가 수생식물의 다양성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서동물들의 섭식에 의해서도 큰

향을 받기 때문에 (Titus et al. 2004) 이러한 수생식물

분포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조사 시에는 들현호색과

이삭사초가 우점하고 있었으나, 2차 조사 시에는 조사

이전에 내린 강우로 인해 물이 잠겨있었고, 물에 잠기지

않은 이삭사초 군락지에서는 며느리배꼽이 번성한 것

을 확인하 다.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등 총 12종이 확인

되었다. 한국 귀화식물로 보고된 318 분류군 중에서 약

4%를 차지하며 (한국 외래식물 종합검색시스템), 조사된

전체 분류군 중에서는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비

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로는 돼

지풀과 물참새피가 확인되었는데, 2차 조사시 돼지풀이

Hyo-Jeong Song, Kyung-Sub Hwang, Jong-Hwan Park, Hak-Young Lee, Jong-Sun Kim, Hyun-Woo Kim, Dong-Ok Lim, Sung-Hwi Lee and Byung-Jin Li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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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dividual ratio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llec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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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lative abundance of families of collected fish in Juam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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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점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암호에서 확인된 어류는 총 3목 6과 30종 613개체

가 출현하 다. 주암호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는

1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산강물환경연

구소 2009), 본 연구에서는 30종이 확인되어 과거 조사

에 비해 종다양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종의 수에

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거에 비해 본 조사에서 다양

한 채집 도구를 사용하여 더 많은 어종을 채집할 수 있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류군별 종출현율은 잉어과가 23종 (76.7%)으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나타냈고, 미꾸리과와 검정우럭과가 각

각 2종(6.7%), 동자개과와 동사리과, 망둑어과가 각각 1종

(3.3%) 순으로 나타났다(Fig. 7). 우점종은 피라미(16.7%),

아우점종은 치리 (15.2%)로 나타났다. 주암호의 우점종

으로 확인된 피라미는 우리나라 담수 어류 중 하천 중

∙하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으로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Yoon 2000). 최근 주암호 유역에 양염 유입이 증가

하면서 내성이 강한 피라미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출현종 30종 중 한국 고유종은 각시붕어, 칼납자

루, 줄납자루, 가시납지리, 긴몰개, 참몰개, 돌마자, 왕종개,

줄종개, 동사리 등 10종으로 33.3%의 고유도를 나타냈

다. 한반도 전체 담수어의 고유화 빈도인 22.5~25.9%

(김 199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래도입어종은

떡붕어, 블루길, 배스 등 3종으로 침투도 10.0%로 나타

나 생태계 교란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어종

은 서식지의 수환경 상태가 악화되면 감소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등 2008). 주암호의 경우 고

유어종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외래어종의 출현은 있

었지만 교란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생

물이 서식하기 적합한 환경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먹이사슬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외래

어종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군집분석 결과 우점도 지수 0.35, 종다양도 지수는 2.63,

종균등도 지수는 0.84, 종풍부도 지수는 4.04로 나타났

다. 일반적으로 인공호에서는 특정종의 개체가 많이 출

현하여 우점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다양도 및 균등도

지수가 낮게 나타난다 (최 등 2003). 그러나 주암호에서

는 우점도 지수는 낮게 나타나고 종다양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 교란이 비교적 크지 않은 안정적인 군집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주암호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수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안전

한 상수원 공급과 생물 다양성 보존 및 호소생태계 관

리를 위해서는 주암호의 오염원 현황, 수리수문 및 수질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물상 조사가 장기

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주암호의 수질변동과 주요 생물 군집 특성을 조사하

다. 수질의 경우, 수온은 3.8~21.2�C, 수소이온농도 (pH)

는 6.7~8.6, 전기전도도는 64~76 μs cm-1, 용존산소량

(DO)은 5.3~13.2 mg L-1,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2.5

~3.3 mg L-1, 부유물질 (SS)은 1.0~5.1 mg L-1, 총질소 (T-

N)는 0.622~0.841 mg L-1, 총인 (T-P)은 0.007~0.019 mg

L-1, Chl-a 농도는 2.8~8.8 mg m-3로 나타났다. 수정

Carlson 지수 (TSIm)에 따른 양단계 평가 결과는 연평

균 중 양 상태로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 총 출현종수

는 53종으로 규조류 28종, 녹조류 13종, 남조류 3종, 기

타 9종이 확인되었다. 현존량은 113~2,909 cells mL-1의

범위를 보 다. 동물플랑크톤 총 출현 종수는 16종으로

출현 분류군별로는 윤충류 10종, 지각류와 요각류가 각

각 4종과 2종이 확인되었고 현존량은 309~435 ind. L-1

의 범위로 나타났다. 저서성 형무척추동물은 총 12목

21과 33종으로 1038개체가 출현하 으며, 우점종은 등

줄하루살이 고 아우점종은 두점하루살이로 나타났다.

수생식물은 총 9종으로 정수식물 8종, 부유식물 1종이

확인되었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로는 돼지풀과 물참새피

가 출현하 다. 어류는 총 30종 613개체가 확인되었다.

한국 고유종은 10종으로 33.3%의 고유도를 나타냈고,

외래도입어종은 3종으로 침투도 10.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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