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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nthic macroinvertebrates were seasonally sampled from upstream and downstream of the Gunwi Dam construction site 

from 2006 to 2012. Totally 148 and 165 species were collected at the upstream and downstream sampling sites, respectively. 
At the upstream area after dam construc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of the numbers of non-insect taxa, but at the 
downstream area, the non-insect taxon numbers were increased gradually. The individual ratio of Ephemeroptera and Diptera 
had higher value than the other taxa in both of up and downstream. The trichopteran individual ratios were increased in 
upstream sites, but decreased in downstream sites from 2010. Also, non-insects and coleopteran individual ratios were 
decreased in upstream, but increased in downstream after completion of dam construction. The annual range of fluctuation in 
community indices narrowed after construction. According to a functional feeding group analysis, the individual ratios of FC 
(Filtering Collector) were increased, and GC (Gathering Collector) and SC (Scraper) were decreased in upstream sites 
annually. In contrast, the annual individual ratios of FC were decreased, and GC and SC were increased in the downstream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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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군위다목적댐은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
의 용수공급과 낙동강 하류의 홍수피해 방지 및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2004년 6월에 착공되었다. 높이 45 
m, 길이 390 m의 표면차수벽형 석괴댐으로, 2010년 

12월에 준공과 동시에 화북다목적댐에서 “군위다목

적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댐 건설은 하천생태계의 단편화를 초래하고 수로

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다(Dynesius와 Nilsson, 1994). 더욱이 수계 내 인공

구조물의 축조 공사는 친환경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던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침전물의 퇴적 방식을 변

형시킨다(Ward와 Stanford, 1979). 이러한 변형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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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urvey sites (St.1~St.2: upper sites of Gunwi dam; St.3~St.4: lower sites of Gunwi dam).

체의 퇴적량을 과도하게 변형시키고(Song 등, 2007), 
수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어류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며, 
심하게는 종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기도 한다(Zincone
과 Rulifson, 1991). 특히 댐 건설은 하류의 탁도를 증

가시키고, 수온 변화를 야기하며(Armitage, 1984; 
Ward, 1976), 수체 내부로의 빛 투과율이 낮아져 댐 

조성지 하류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Stevens 
등, 1997), 댐 건설로 인한 지형적 변화는 저서생물과 어

류, 수생식물의 생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regory 
등, 1991; Hupp, 1988; Newcombe와 McDonald, 1991; 
Stevens 등, 1995). 그 중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수

생태계의 다양성과 구조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생물군으로(Alland와 Johnson, 1997; Clarke 등, 2002; 
Samuel 등, 2012; WFD, 2003; Williams와 Smith, 
1996; Woodcock과 Huryn, 2007), 담수생태계에서 

수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수질과 오염 정도를 명확

하게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Kannoje 등, 
2012; Maybeck 등, 1996; Rosenberg와 Resh, 1993; 
Wilhm, 1972). 그러나 현재까지 댐 건설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어류의 서식에 대한 것이며, 저서성대

형무척추동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Doeg
와 Koehn, 1994; Tiemann 등,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위댐 건설이 하천 상하류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군집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댐 건설 공사 기간인 2006년부터 완공 이후

인 2012년까지 7년간 댐 조성지의 상류와 하류 각각 2
개 지점에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을 조사하였

으며, 하천생태계의 교란으로 인한 연도별 변화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안정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조사시기 및 조사지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4회씩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위다목적댐을 기준으로 댐의 상류와 

하류에 각각 2개 지점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Table 1). 조사지점의 하상은 4개 지점 모두 

호박돌과 자갈돌로 이루어져있다. St. 1지점(N. 36ﾟ 
10' 01.7", E. 128ﾟ 52' 25.5")은 최상류에 위치한 지점

으로 하폭 및 수폭이 매우 협소하며, 공사의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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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지점이다. St. 2지점(N. 36ﾟ 09' 41.4", E. 128ﾟ 
49' 19.0")은 유량이 다소 부족한 지점으로 군위댐 이

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일부 영향을 받았으나, 서식환

경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St. 3지점(N. 36ﾟ 07' 39.0", 
E. 128ﾟ 46' 23.9")은 덕천천과 합류하기 전 수역으로 

2010년부터 유량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조사지점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점이다. St. 4지점(N. 36ﾟ 
11' 11.0", E. 128ﾟ 36' 16.1")은 남천과 합류하기 전 수

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량

은 풍부하고 물의 흐름은 거의 없는 지점이다.

Site Coordinate
St.1 N. 36° 10′ 06″ E. 128° 52′ 15″
St.2 N. 36° 09′ 40″ E. 128° 49′ 22″
St.3 N. 36° 08′ 40″ E. 128° 49′ 26″
St.4 N. 36° 11′ 11″ E. 128° 36′ 23″

Table 1. The coordinates of survey sites

2.2. 채집 및 분석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surber sampler(30*30cm, 
mesh size 1mm)를 이용하여 지점당 3회씩 정량채집

을 수행하였다. 채집된 표본은 현장에서 94% ethanol
에 고정하여 보존하였으며, Yoon(1995)과 Won 등
(2005) 등의 문헌 및 검색도설을 참조하여 동정한 후, 
70% ethanol에 액침 보관하였다.

2.3. 조사결과 분석

채집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단위면적당 출현

개체수(ind./m2)를 산출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점도지수(Dominance index, DI)는 McNaughton 
(1967)의 방법에 의해 산출하였고, 다양도지수(Species 
diversity index, H')는 Shannon과 Weaver(1949), 풍
부도지수(Species richness index, R1)는 Margalef(1958), 
균등도지수(Evenness index, J')는 Pielou(1975)의 방

법을 따랐다. 각각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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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n1 : 우점종의 개체수

n2 : 아우점종의 개체수

N : 총개체수

ni : i번째 종의 개체수

S : 전체 종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능군(FFGs: Functional 
Feeding Groups)은 Ro(2002)와 Ro와 Chun(2004), 
Merritt 등(2008)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6가지 기능군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Ro(2002)가 한국산 

수서곤충류의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을 1부터 10까
지의 등급으로 세분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군집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종수 분석

본 연구 결과 출현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총 5
문 8강 23목 82과 208종이 출현하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92종, 116종, 119종, 99종, 
89종, 104종, 95종이 출현하여 2008년에 가장 많은 종

수를, 2010년에 가장 적은 종수를 보였다(Table 2).
군위댐 조성지를 기준으로 상하류 수계를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상류 수계에서 총 5문 6강 17목 61과 

148종, 하류 수계에서 총 5문 8강 21목 73과 165종이 

출현하였다. 특히 하류수계에서는 후반기 공사 시점

인 2009년부터 종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날도래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곤충류는 상류 수계에 비

하여 하류 수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종이 출현하였

는데, 상류 수계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
종~11종으로 큰 종수 변화가 없었던 반면, 하류 수계

에서는 2006년 9종에서 2011년 19종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2).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 출현 종 중 상류

와 하류에서 공통으로 출현한 종을 분석한 결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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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tream Downstream
'06 '07 '08 '09 '10 '11 '12 '06 '07 '08 '09 '10 '11 '12

Tricladida
sp. 1 1 1 1 1 1 1 1 1 1 1 1 1 1
ind. 6.0 12.0 27.3 14.3 2.8 7.9 39.8 5.1 5.6 8.8 11.1 2.3 15.3 9.7

Gordea
sp. 　 　 　 1 1 　 　 　 　 　 　 　 1 　

ind. 　 　 　 0.5 0.5 　 　 　 　 　 　 　 1.9 　

Mesogastropoda
sp. 2 3 2 2 1 1 2 2 2 5 3 4 4 4
ind. 57.8 5.6 43.0 13.0 10.2 7.9 34.7 33.8 26.8 187.8 27.8 43.9 15.7 14.8

Basommatophora
sp. 2 4 3 3 4 2 3 3 3 1 2 2 3 2
ind. 3.7 7.9 28.2 18.5 8.3 1.9 4.2 15.7 7.4 0.5 1.9 20.8 13.0 15.7

stylommatophora
sp. 　 　 　 　 　 　 　 　 　 　 1 　 　 　

ind. 　 　 　 　 　 　 　 　 　 　 0.5 　 　 　

Unionoida
sp. 　 　 　 　 　 　 　 　 　 1 1 　 1 1
ind. 　 　 　 　 　 　 　 　 　 0.5 1.4 　 0.5 0.5

Veneroida
sp. 　 　 　 　 　 　 　 1 1 1 　 1 1 2
ind. 　 　 　 　 　 　 　 1.9 0.5 0.9 　 1.4 0.5 5.1

Architaenioglossa
sp. 　 　 　 　 　 　 1 　 　 　 　 　 　 　

ind. 　 　 　 　 　 　 0.5 　 　 　 　 　 　 　

Archioligochaeta
sp. 　 1 1 1 1 1 1 　 1 1 1 2 2 1
ind. 　 32.8 77.2 37.5 3.2 2.3 4.2 　 0.9 321.0 35.6 33.8 38.4 87.0

Rhynchobdellida
sp. 2 2 2 1 1 2 　 1 3 4 3 　 2 1
ind. 0.9 1.4 1.4 0.9 0.5 1.9 　 1.9 1.4 3.2 3.7 　 2.3 4.2

Arhynchobdellidae
sp. 1 　 1 1 1 1 1 　 　 2 1 　 1 1
ind. 2.8 　 4.2 0.5 0.9 3.2 9.3 　 　 1.9 1.4 　 0.9 2.3

Isopoda
sp. 　 　 　 　 　 　 　 　 　 1 1 1 1 1
ind. 　 　 　 　 　 　 　 　 　 6.5 54.6 21.3 8.8 44.4

Amphipoda
sp. 　 　 　 　 　 　 　 　 　 　 　 1 1 　

ind. 　 　 　 　 　 　 　 　 　 　 　 2.3 0.9 　

Decapoda
sp. 　 　 　 　 　 　 　 　 　 　 　 1 1 2
ind. 　 　 　 　 　 　 　 　 　 　 　 1.9 7.9 1.9

Ephemeroptera
sp. 25 26 25 17 20 23 19 27 25 28 19 17 15 18
ind. 2,026.2 1,412.0 1,201.6 267.3 364.0 1,120.2 689.6 2,646.4 1,300.6 3,881.3 863.0 583.2 484.2 309.0

Odonata
sp. 6 9 5 4 　 7 2 7 11 11 4 9 9 10
ind. 27.8 18.5 7.4 4.6 　 5.1 2.3 27.3 21.3 6.9 7.9 20.8 22.7 16.7

Plecoptera
sp. 2 1 3 2 1 5 5 　 2 6 6 4 1 2
ind. 1.9 130.0 37.0 2.3 4.2 174.8 13.0 　 2.3 9.7 7.4 7.9 1.4 0.9

Hemiptera
sp. 　 3 　 　 1 1 　 5 4 2 4 　 2 　

ind. 　 1.9 　 　 0.5 0.5 　 5.1 12.0 2.3 3.2 　 12.5 　

Megaloptera
sp. 1 1 1 1 1 1 1 1 1 1 1 1 　 2
ind. 1.9 0.9 1.4 0.9 0.9 2.8 2.3 1.4 0.5 0.9 0.5 1.9 　 0.9

Coleoptera
sp. 4 3 6 5 2 4 3 5 7 6 5 4 4 4
ind. 23.1 5.6 108.7 10.2 5.6 2.3 4.6 26.8 19.9 34.2 10.6 16.2 38.9 22.7

Diptera
sp. 7 10 9 8 7 12 6 5 6 6 7 5 6 4
ind. 990.7 846.4 940.3 388.0 420.9 390.4 1,116.5 495.3 640.1 596.6 231.3 370.5 124.4 254.4

Trichoptera
sp. 15 14 14 15 12 14 14 10 23 17 15 14 11 6
ind. 289.5 127.7 103.1 92.5 111.5 448.6 1,129.9 27.3 112.9 270.6 174.4 281.7 44.4 7.9

Lepidoptera
sp. 　 　 　 　 　 1 　 　 　 　 　 　 　 　

ind. 　 　 　 　 　 0.5 　 　 　 　 　 　 　 　

Total
sp. 68 78 73 62 54 76 59 68 90 94 75 67 67 62
ind. 3,432.2 2,602.5 2,580.8 851.0 933.8 2,170.1 3,050.7 3,287.9 2,152.0 5,333.6 1,436.1 1,409.7 834.4 797.8

sp.: Number of species; ind.: Number of individuals per m2.

Table 2. The number of species and individuals in each surveye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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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number of species from surveyed taxa in each year (Upper graphs: upper sites; Downer graphs: lower sites).

후반기인 2009년에 상하류 중복 출현종의 수가 48종
(2008년)에서 38종(2009년)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하류 수계에서는 출현하지 않고 상류 

수계에서만 출현한 종이 댐 준공 이전(2007년 26종, 
2010년 22종)에 비해 준공 이후(2011년 37종, 2012년 

33종)에 증가하였다(Fig. 3).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4 52 48 38 32 39 26

24

38 46

37
35 28

36

24
26 25

24 22

37

33

Upper sites

Lower sites

Construction
Completed

Fig. 3. Species number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at 
the upper and lower sites (Gray color: overlapping 
species; White color: species occurred only at the 
upper or lower sites).

과거에 출현하였던 종의 서식이 유지되고 있는 정

도를 확인하고자, 연도별 출현 종 중 다른 해에 출현한 

종과의 중복 정도를 분석하였다. 상류 수계의 경우, 공
사 초반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직전 해에 출현

하였던 종이 2007년에 53종, 2008년에 56종, 2009년 

53종 재출현하였으나, 공사 완료 후인 2012년에는 

2006년 출현종과의 중복 종수가 34종으로 줄어들었

다(Table 3). 하류 수계에서는 댐이 준공된 해인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06 6868 53 45 41 41 38 34

2007 47 9078 56 49 46 42 39

2008 46 51 9473 53 45 42 41

2009 41 44 40 7562 47 45 39

2010 36 38 38 41 6754 48 41

2011 45 45 47 41 42 6776 43

2012 40 41 39 41 35 41 6259

Table 3. Overlapping species number of benthic macro- 
invertebrates in each crossing year (dark gray 
cell: 50 and over; gray cell: 45 and over; pale 
gray cell: 40 and over; lower cells than diagonal 
line: lower sites; upper cells than diagonal line: 
upper si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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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abundances of individuals of surveyed taxa in each year.

년에는 준공 전 해에 비해 중복 출현 종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는 소형 댐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il, 
2007)와 유사한 경향으로 조사되어 군위댐 건설로 인

한 하류 수계의 종조성은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개체수 분석

본 연구 결과 출현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평

균 2,205.2개체/m2로, 군위댐 조성지의 상류 수계에서 

평균 2,231.6개체/m2, 하류 수계에서 평균 2,178.8개
체/m2로 나타났다. 상류 수계에서는 2006년(3,432개
체/m2)부터 공사 후반부인 2009년(851.0개체/m2)까
지 개체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댐 준공 시점인 2010
년(933.8개체/m2)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류 

수계에서는 공사 중후반인 2008년(5,333.6개체/m2)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공사 완료 이후인 

2012년(797.8개체/m2)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Table 2). 상류수계의 경우, 2009년 진행된 

하상 공사에 의한 교란으로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하류수계는 댐 건설에 의한 생물서식환경 변

화의 영향으로 공사 후반기에 깔따구류(Chironomidae 
sp.), 실지렁이(Limnodrilus gotoi) 등의 특정종이 일

시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상류로

부터 운반 및 퇴적되는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증가는 

하천의 생물서식처를 단순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Berkman와 Rabeni, 1987; Carling
와 McCahon, 1987), 미세한 무기퇴적물에 의해 교란

된 수계에서 깔따구류 및 환형동물류 등이 개체수 현

존량의 증가를 보이기도 하지만, 무기퇴적물 및 부유

물질의 양이 매우 많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수계에 유

입될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인 개체수현존량의 감소

와 연결된다(Armitage, 1995; Dudgeon, 1994).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각 목의 단위면적당 출현 

개체수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하류 모두 전반적으

로 하루살이목과 파리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공사 완료 시점인 2010년부터 상류수계에서는 날도

래목의 개체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하류 수계에서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완
공 이후부터 딱정벌레목 및 비곤충류의 개체수 점유

율이 상류에서는 감소, 하류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 
공사 시행 초반에는 상류와 하류수계 모두 수심이 

얕고 여울구간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생물서

식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댐 건설에 의해 상

류는 유속이 느려지고 하류는 여울이 감소하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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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정수역이 조성된 동시에, 주기적으로 수심이 

변동되는 불안정적인 생물서식환경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결과는 댐 건설 이후 댐의 상류 지역에 비해 하류 

지역에서 여울 서식성 종이 감소하고, 정수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의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Chessman 등
(198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3.3. 군집지수 분석

군위댐 조성지를 기준으로 상하류 수계의 공사 연

차별 우점도, 다양도, 풍부도 및 균등도를 분석한 결과, 
상류 수계의 우점도지수(DI)는 공사 후반기인 2009년
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

양도지수(H')와 풍부도지수(R1), 균등도지수(J')는 공

사 초반부터 중후반인 2009년까지 점차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다가, 공사 후반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상류수계의 분기별 군집지수는 공사 초반인 2006~ 
2007년에 비해 2008~2009년 및 2011년에 연간 변동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하류수계에서는 연도별 평

균 우점도, 다양도, 풍부도, 균등도지수가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완공 이전에 비해 공사 완료 

후인 2011~2012년의 연간 군집지수 변동 폭이 상대

적으로 작게 나타났다(Fig. 5). 

3.4. 섭식기능군 분석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먹이섭식 특성을 반영하

는 섭식기능군(FFGs) 분석은 해당 생태계의 물리적 

수환경 변화 양상을 해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한다. 본 연구 결과, 군위댐 조성지의 상류수계

에서는 댐 완공시기인 2010년부터 줄날도래, 꼬마줄날

도래, 먹파리류 등 하천의 부유성 유기물을 걸러먹는 

FC(Filtering Collector)의 개체수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깔따구류, 개똥하루살이 

등 하상에 침전된 유기물을 주워 먹는 GC(Gathering 
Collector) type과 네점하루살이, 두점하루살이 등 

SC(Scraper) type의 개체수 점유율은 공사 연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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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6). 2011
년과 2012년 조사지역 일대에는 예년보다 집중호우

가 적게 발생하였고 인위적 공사 진행이 없어 하상의 

교란이 적었다. 이로 인해 CPOM(Coarse Particulate 
Organic Matter)을 섭식하는 FC와 SH type 종의 개체

수 점유율이 높아지고, 더욱 분해된 형태의 유기물인 

FPOM(Fine Particulate Organic Matter)을 섭식하는 

GC와 FC type 종의 개체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

아지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댐 조성지의 하류수계에서는 FC(Filtering Collector)

의 개체수 점유율이 공사 후반부인 2009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CPOM을 

섭식하는 GC(Gathering Collector) type과 SC(Scraper) 
type의 개체수 점유율은 상류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사 연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각다귀류, 네모집날도래류, 민강도래류 등 하상

에 떨어진 식물 잔사물을 썰어 먹는 SH(Shredder) 
type은 상류 수계에 비해 하류 수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개체수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하류 수계

의 FFG 개체수 점유율 변동은 공사의 영향을 직접적

으로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공사의 진행에 따라 

저서생물 개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미세유기물을 섭식하는 GC와 SC의 개체수 감

소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Fig. 6).
Shin 등(2006)의 연구결과 일반적인 하천에서는 하

류로 갈수록 FPOM이 증가하기 때문에(Allan, 1995), 
FC의 무리가 하류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고 보고하

였으나, 본 연구결과 하류수계의 경우 유수역 환경에

서 정수역 환경으로 변화되어 FC의 개체수는 감소하

는 경향으로 조사되었다. 

3.5. 군집안정성 분석

Ro(2002)는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이 생태적으로 

교란된 환경에 놓였을 경우 각 종이 갖는 저항력과 회

복력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의 수치로 표현하였다. 
각 저항력과 회복력 수치별 종수를 그래프화할 경우, 
각 축의 수치 5.5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저항력과 회복력이 모두 높

은 분류군은 Ⅰ구역, 저항력은 낮고 회복력이 높은 분

류군은 Ⅱ구역, 저항력과 회복력이 모두 낮은 분류군

은 Ⅲ구역, 저항력은 높으나 회복력이 낮은 분류군은 

Ⅳ구역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 결과, 군위댐 조성지 상류의 경우 공사 시

기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Ⅲ구역에 속하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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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현이 빈약했으나 공사 완료 후인 2011년과 2012
년에는 Ⅲ구역 종의 출현이 증가하였다. 상류 수계의 

Ⅰ구역과 Ⅱ구역에 속하는 종은 연차별 출현 변동이 

크지 않았으며, Ⅳ구역에 속하는 종은 출현하지 않았

다. 군위댐 조성지 하류 수계의 경우, Ⅰ구역과 Ⅲ구

역, Ⅳ구역에 속하는 종들이 공사 진행에 따라 점차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Ⅱ구역에 속하는 종

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Fig. 7). 저항력과 회복력

이 약한 Ⅲ구역에 해당하는 종은 강우로 인한 교란 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등, 2009), 2010
년 댐의 완공 후 강우의 영향과 유사한 교란요인을 제

공하는 댐의 방류로 인하여 상류 수계에 비해 하류 수

계의 경우 Ⅲ구역에 해당하는 종의 감소폭이 크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군위댐 건설이 하천 상하류의 저서

성대형무척추동물 군집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댐 건설 공사 기간인 2006년부터 완공 이후인 

2012년까지 7년간 댐 조성지의 상류와 하류 각 2개 지

점에서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군집을 조사하였다.
군위댐 조성 완료 이후, 조성지의 하류 수계에는 대

부분 시기에 적은 유량을 갖는 정수역이 조성되었으

며, 공사 이전에는 서식하지 않았던 호정수성 종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유수역에 주로 서

식하는 종들은 줄어들면서 후반기 공사 시점인 2009
년부터 종수와 개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상류수계와 하

류수계에 공통으로 서식하는 종의 수가 점차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이 갖는 저항력과 회복력을 이용하여 연차별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상
류수계에서는 공사 진행 기간 동안에는 큰 변화를 보

이지 않았으나, 공사 완료 이후부터 저항력과 회복력

이 낮은 종의 출현이 조금씩 증가하였다. 반면 하류수

계에서는 공사 시행 초반부터 공사 완료 이후까지 저

항력과 회복력이 모두 낮은 종이 꾸준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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