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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기후학적으로 온대지역에 위치하여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계절성 기후의 영향은 수리·수문학적

으로 여름 장마기간의 집중호우와 태풍 그리고 가을과 봄

팔당호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시공간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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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zooplankton community and environmental factor were investigated on a weekly basis 
from March to November 2015 in Lake Paldang, Korea. The seasonal succession of zo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was influenced by hydraulic and hydrological factors such as inflow, outflow and rainfall. However, 
the hydraulic retention time in 2015 (16.3 day) was affected by the periods of water shortage that had 
continued since 2014 and increased substantially compared to 2013 (7.3 day). Therefore, the inflow and 
outflow discharge were decreased, and the water quality (COD, BOD, TOC, TP, Chl-a) of Lake Paldang (St.1) 
w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river type Bukhan river (St.3), compared with the lake type Namhan river 

(St.2) and Gyeongan stream (St.4). Zooplankton community dominated by rotifers (Keratella cochlearis, 
Synchaeta oblonga) in spring (March to May). However, Copepod (Nauplius) and Cladoceran (Bosmina 
longirostris) dominated in St.4. In summer (June to August), there was a few strong rainfall event and the 
highest number of individuals dominated by Keratella cochlearis (Rotifera) and Difflugia corona (Protozoa) 
were shown during the study period. In autumn (October to November), the water temperature was decreased 
with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individuals showing Nauplius (Copepoda) as the dominant species.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analysis about zooplankton variation in environmental factors, the continuous periods 
of water shortage increased the hydraulic retention time and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 for each site. St.1, 
St.3 and St.2, St.4 are shown in the same group (p<0.05), showing the each characteristics of river type and 
lake type. Therefore, the water quality of catchment area and distribution of zooplankton community would be 
attributed to hydraulic and hydrologic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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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수현상 같은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요인

들은 지속기간이나 크기, 빈도에 따라 수환경 및 생물량에 

시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ord, 1990; Thornton et 
al., 1990; Winston and Criss, 2002). 

담수생태계에서 수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생

물군 중, 동물플랑크톤은 식물플랑크톤 등 미소생물을 먹

이원으로 섭취하고 수서곤충이나 어류와 같은 상위 단계의 

소비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수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온대지역 내에 서식하는 담수동물플랑크

톤은 봄에 크기가 작고 증식이 빠른 윤충류가 우점하는 반

면, 계절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요각류나 지각

류로 천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 발생하

는 집중강우에 따른 댐 방류량 변화 등은 동물플랑크톤 개

체수 및 군집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며, 이후 수체가 안정될 때 성장이 빠른 윤충류를 중심으로 

군집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Keckeis et al., 2003; You 
et al., 2012).

우리나라의 인공호는 수리형태학적으로 호수형 호수와 

하천형 호수로 나뉜다 (Kim and Hong, 1992). 이 두가지 형

태의 호수는 수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 하천

형 호수는 체류시간이 짧아 성층의 발달이 미약하고 유역

환경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호수형 호수는 체류시간

이 길고 성층현상이 뚜렷하여 자연호와 비슷한 특성을 갖

는다 (Kong et al., 1996). 팔당호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호수로서 한강의 중하류에 위치하며, 유역 환경과 유량이 

서로 다른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한 후 하류 쪽에서 지류

인 경안천이 유입되므로 각 수계는 팔당호의 수환경 변화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팔당호는 1973년에 홍수방

제와 취수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평균 수심이 약 6.5 m
이고, 상류의 댐들과 보에 의해 유속과 유량이 조절됨으로

써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여름 강우기 유입되는 유량

을 그대로 방류하여 평균 체류시간이 짧아 연중 수층별 수

질의 차이가 크지 않은 하천형 호수의 특징을 보인다 (Kim 
and Hong, 1992; Kim et al., 2002; HRERC, 2016). 이러한 

특성에 따라 팔당호 내 수환경은 여름 장마시기에 강우량

의 정도에 따라 하천 혹은 호수의 성향을 보이는 이중적인 

복합 수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Kong, 1997). 따라서 팔당호

에서 출현하는 동물플랑크톤 군집은 온대 몬순기후에 의

해 시·공간적으로 서로 다른 수계의 이화학적 특성과 수

리·수문학적 영향에 따라 다양한 군집 양상 및 유형이 예

측된다. 
본 연구는 팔당호 수중생태계에서 수역별 4개 지점을 대

상으로 동물플랑크톤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수문학

적 요인과 이화학적 요인의 변화를 파악하여 복합적 수계의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지점 및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시기는 팔당댐앞 (St.1), 남한강합류수역 (St.2), 
북한강합류수역 (St.3), 경안천합류수역 (St.4)을 선정하여 

2015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주 1회 (결빙기 제외) 조
사하였다 (Fig. 1).

2. 강수량 및 수문자료 조사

강우량은 기상청 양평기상대에서 관측한 일 자료를 사용

하였고, 유입량, 방류량, 수위 등 수문자료는 국가수자원관

리종합정보시스템 (Korea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을 이용하였다. 수집한 기초자료는 요인

Fig. 1.   Map showing the localities and studying sites in the lake 
Paldang. St.1: Lake Paldang, St.2: Namhan River, St.3: 
Bukhan River, St.4: Gyeonga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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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결측 또는 이상치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시료수집 및 분석

1) 이화학적 요인 

이화학적 요인은 매주 조사 시에 수온, pH, 용존산소 (DO), 
전기전도도 (EC), 탁도, 투명도는 현장수질측정기 (YSI-
6600D, YSI Inc., Yellow Springs, OH, USA)를 이용하여 현

장에서 측정하였으며, 표층수를 채수하여 실험실로 옮겨 생

물학적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부유

물질 (SS), 총질소 (TN), 총인 (TP), 용존성총질소 (DTN), 암
모니아성질소 (NH3-N), 질산성질소 (NO3-N), 용존총인 (DTP), 
인산염인 (PO4-P), 클로로필-a (Chl-a) 항목을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MOE, 2014)에 따라 분석하였다.

2) 생물학적 요인

동물플랑크톤은 네트 (망목 60 μm)를 이용하여 수심별로 

수직 예망하여 채집하였고, 채집된 시료는 폴리에스틸렌 용

기에 담아 중성포르말린용액 (20%)을 이용하여 최종농도 

5%로 고정하였다. 고정된 시료는 24시간 이상 침전시킨 후

에 상등액을 제거하고 최종 시료의 양을 200 mL로 맞추어 

검경하였다. 정량 및 정성분석은 Sedgwick-Rafter counting 
chamber를 이용하여 위상차 현미경 (Nikon eclipse, Nikon, 
Tokyo, Japan)에서 ×100~×1,000배로 검경하였으며, 개체

수 단위는 리터당 개체수 (Ind. L-1; individuals L-1)로 환산

하였다. 종동정은 요각류는 Chang and Min (2005), 지각류

는 Jeong et al. (2014), 윤충류는 Segers (1995a, b)를 참조하

였다. 

3) 통계분석

팔당호에서 지점별 이화학적 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은 Turkey’s HSD test
를 이용하였다. 환경요인과 동물플랑크톤 간의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test를 이용하였고, 전체적인 통계 처

리는 SPSS 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성은 p<0.05로 확인하였다. 또한 복합

적인 팔당호 내의 환경요인에 따른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 

(PC-ORD5, Lincoln city, OR, USA)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의 처리는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log (x + 1)를 취하였으

며, 군집의 지점별 특성분석을 위하여 상대 출현 빈도를 이

용하여 1% 미만의 종은 제거하여 총 32종의 동물플랑크톤 

종을 선별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강우 및 수문학적 특성

본 연구기간 (2015년 3월~2015년 11월) 동안 팔당호 유

역의 총 강수량은 734.6 mm였으며, 동일기간 2014년 (742.1 

mm)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3년 (1571.0 mm)에 비해 

50% 미만으로 2년간 심한 강우부족현상을 보였다 (Fig. 2). 
또한 여름 (6~8월)에 45% 이상의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온대 몬순기후의 특징을 보였다. 2014년부터 지속된 이러

한 강우부족현상은 남조류를 포함한 식물플랑크톤의 번성

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는 식물플랑크톤을 먹이원으로 하

는 윤충류 또는 요각류의 증식을 초래할 수 있다 (Bouvy et 
al., 2001). 팔당호의 수위는 연구기간 동안 평균 해발 25.2 

m였으며, 최대 25.4 m, 최소 25.2 m로 수위의 변동은 크지 

않았으며, 유입량과 방류량 또한 각각 연평균 184.4 CMS 

(Cubic meters per second), 184.8 CMS로 항시 수문조절에 

의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팔당호 유입·방류량은 강우사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여름 집중강우에 크게 증가하여 수리학적 체류시간에 변

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HRERC, 2016).
조사기간 동안 팔당호의 평균 체류시간은 16.3일 이었으

며, 동일기간 2013년 7.3일, 2014년 11.7일에 비해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이는 2014년부터 이어진 적

은 강수량으로 인한 갈수현상으로 상류 댐들의 방류량 감

소로 인해 팔당호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체류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시간

의 증가는 수체의 안정화를 초래하여 크기가 작고 세대교

번이 빠른 윤충류의 급증 및 총동물플랑크톤의 현존량 증

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You et al., 2012). 

2. 지점별 이화학적 특성

팔당호 내 조사지점 간의 이화학적 환경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ANOVA (Tukey’s HSD test)를 실시하였다. 수온은 

전 지점에서 4.0~28.9°C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지점 간의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계절에 따른 변동을 보였다. 탁도

는 St.4에서 평균 9.2 (1.5~30.1) NTU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다른 세 지점 St.1: 3.8 (1.7~14.7), St.2: 3.9 (1.4~27.6), 
St.3: 2.1 (0.6~11.1) NTU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투명도는 St.1, St.3에서 각각 평균 2.4 (0.6~5.5), 2.7 (0.9~ 

4.7) m로 다른 두 지점 St.2: 1.7 (0.4~5.9), St.4: 1.1 (0.3~2.7) 

m에 비해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Fig. 3). 특히 St.4에서 높

은 탁도와 함께 낮은 투명도를 나타내며 다른 지점들과 유

의한 차이 (p<0.05)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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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와 COD의 평균값 중 BOD는 St.1과 St.3에서 각각 

1.3 (0.5~2.4), 1.0 (0.4~1.9) mg L-1, COD는 3.7 (2.4~5.5), 
3.2 (1.8~5.3) mg L-1으로 비슷한 특성을 나타냈으며, St.4에
서 BOD 2.8 (1.1~5.8), COD 5.9 (2.9~11.2) mg L-1으로 다

른 세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 유의한 차

이 (p<0.05)를 보였다 (Fig. 3). BOD와 COD는 단발성 강

우 후에 급증하며, 연속되는 강우 후에는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강우량이 적었던 2015년에 지

류인 St.4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Hwang et al., 
2016). 이와 유사하게 SS와 EC 또한 St.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며 BOD와 COD의 결과와 같이 유의한 차이 

(p<0.05)를 보였다. 영양염류는 TN, DTN, NH3-N, NO3-N 
모두 St.4에서 2.775 (1.278~5.900), 2.639 (1.131~5.566), 
0.224 (0.006~1.102), 1.888 (0.532~3.886) mg L-1으로 다른 

세 지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TP, Chl-a는 St.1과 St.3, 
St.2와 St.4가 비슷한 특성을 나타냈다 (Fig. 3). 영양염류 중 

인의 경우 St.2와 St.4에서 다른 두 지점에 비해 높은 농도

를 보였으며, 특히 St.4에서 높게 나타났다 (Fig. 3). 이는 팔

당호에서 질소의 경우 강우량이 적었던 2014~2015년에 적

은 강우에도 지류인 경안천유역 (St.4)은 고농도의 질소가 

유입되어 변화 폭과 농도가 컸으며, 인의 경우는 강우량이 

많아 유입량이 증가했던 2012년~2013년에 전체적으로 농

도가 높아 상류로부터 유입된 입자성 물질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St.4에서는 지류의 상류로부터 지속

적인 인의 공급이 유지되어 연중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

였다 (Hwang et al., 2016).
팔당댐앞 지점 (St.1)은 일반적으로 유입량에 따라 남한

강, 북한강, 경안천 순으로 이화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유입량이 가장 큰 남한강 유입수에 의해 이화학적 요인이 

결정될 수 있으며, 경안천 유입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6). 하지만 조사기간인 2015년

에는 2014년부터 이어진 갈수기로 인해 강우기를 비롯하

여 유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t.1
의 이화학적 요인은 유입량이 가장 큰 남한강유역 지점인 

St.2보다는 북한강 유역인 St.3 지점과 BOD, COD, SS, TP 
등을 비롯한 이화학적 요인이 유사한 (p<0.05)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갈수기에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하천형 특

성을 가진 북한강의 유량이 많아 호소형 특성을 가진 남한

강보다 팔당댐 앞 지점의 이화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사료된다.

Fig. 2. Seasonal change of inflow, elevation, precipitation and HRT in Lake Paldang from 2013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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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nvironmental variable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four sites by ANOVA of Lake Paldang in March to November 2015. 
Small alphabets (a, b, c and d) were Tukey’s HSD test (dash line: average, straight lin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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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플랑크톤 군집

1) 동물플랑크톤 군집 변화 양상

조사기간 동안 지점별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평균 St.1: 
256.5 (40.4~781.7), St.2: 398.2 (9.4~1,562.7), St.3: 417.1 

(21.7~2,039.4), St.4: 525.7 (12.7~2,001.2) Ind. L-1으로 

St.4에서 연중 높은 현존량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여름에 가장 높은 현존량을 나타냈으며, St.1: 8월 466.1, 
St.2: 9월 996.2, St.3: 8월 1,022.3, St.4: 7월 1,173.6 Ind. 
L-1으로 이 시기의 지점별 우점종은 소형 윤충류인 Kera-
tella cochlearis가 우점한 St.3 외에는 모두 원생동물인 Dif-
flugia corona가 35% 이상의 높은 우점율을 보였다 (Tables 
1, 2). 이는 주로 호소 저층의 식물잔해나 퇴적층 표면에 주

로 서식하는 Difflugia가 강우 이후 유입량이 증가하며 수체

가 혼합되어 높은 개체수를 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Dan-
iel and Sônia, 2006). 전 지점에서 계절별 현존량 변화는 

봄 (3~5월)에 윤충류가 증식하며 현존량이 증가하였고, 여
름 강우에 의해 St.4를 제외한 세 지점에서 현존량이 감소

하다가 이후 원생동물과 윤충류가 증식하며 회복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St.4에서는 다른 3지점에 비해 강우에 의해 

하류로 떠내려가거나, 증식이 억제되어 현존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여름철 장마시기에 북한강과 

남한강의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안천 유입량은 상대적

으로 적어 댐 쪽으로 흐름이 정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Kim et al., 2006), 이에 따라 강우에 의한 영향이 적어 

현존량 변동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을에는 현존량 감

소를 보였으며, 요각류의 상대 우점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St.1과 St.3에서는 요각류 유생 (Nauplius)
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각각 8, 9월 (28.5, 26.0%)과 9, 10월 

(18.0, 20.6%)에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월에는 

St.1과 St.2에서 윤충류인 Synchaeta oblonga가 50% 이상

의 우점율을 보이며 우점하였다 (Table 1). 온대호수에서 수

온이 낮아지는 가을철 이후에는 동물플랑크톤의 먹이원이 

되는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이 줄어들어 성장이 느린 요

각류가 유생과 성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g-
beti and Smol, 1995). 또한 Synchaeta의 경우 16°C 이하의 

저수온에서도 다른 윤충류에 비해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

려짐에 따라 수온이 낮은 11월에 우점하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Stelzer, 1998). 이에 따라 가을 이후 봄~여름에 우점

했던 윤충류와 원생동물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

며 (Fig. 4), 수온이 낮아지는 가을 이후에 윤충류 S. oblon-
ga와 요각류 Nauplius가 우점하며 천이를 보였다 (Table 1).

Table 1. Monthly dominant species and relative abundance (%) in Lake Paldang from March to November 2015.

St.1 St.2 St.3 St.4

Species name (taxon, relative abundance (%))

Mar Synchaeta oblonga
(RO, 24.3)

Notholca labis
(RO, 34.5)

Synchaeta oblonga
(RO, 31.6)

Nauplius
(CP, 52.0)

Apr Keratella cochlearis
(RO, 51.0)

Synchaeta oblonga
(RO, 46.6)

Keratella cochlearis
(RO, 66.0)

Nauplius
(CP, 27.0)

May Keratella cochlearis
(RO, 61.3)

Synchaeta oblonga
(RO, 47.7)

Keratella cochlearis
(RO, 75.2)

Bosmina longirostris
(CL, 33.1)

Jun Pompholyx complanata
(RO, 22.5)

Keratella cochlearis
(RO, 20.8)

Difflugia corona
(PR, 77.0)

Brachionus angularis
(RO, 42.4)

Jul Difflugia corona
(PR, 39.1)

Polyarthra vulgaris
(RO, 15.1)

Difflugia corona
(PR, 46.6)

Difflugia corona
(PR, 37.5)

Aug Difflugia corona
(PR, 52.5)

Nauplius
(CP, 17.1)

Difflugia corona
(PR, 44.2)

Keratella valga
(RO, 24.2)

Oct Nauplius
(CP, 28.5)

Keratella cochlearis
(RO, 27.8)

Difflugia corona
(PR, 19.2)

Difflugia corona
(PR, 26.3)

Sep Nauplius
(CP, 26.0)

Keratella cochlearis
(RO, 28.5)

Nauplius
(CP, 18.0)

Keratella cochlearis
(RO, 39.3)

Nov Synchaeta oblonga
(RO, 50.1)

Synchaeta oblonga
(RO, 53.2)

Nauplius
(CP, 20.6)

Daphnia galeata
(CL, 49.0)

RO: rotifera, CP: copepoda, CL: cladocera, PR: protoz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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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별 환경요인과 동물플랑크톤 군집의 상호 관계

동물플랑크톤 군집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C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점별 특성은 이화

학적 요인에 따라 ANOVA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두 그룹

으로 나뉘었다. Axis1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St.2와 St.4, 
아래쪽으로는 St.3, 그리고 Axis1을 중심으로 팔당댐 앞 지

점인 St.1이 구분되어 분포하였다. St.2, St.4 지점들은 

ANOVA 분석결과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다른 두 지점

과 차이를 나타낸 BOD, TP, EC 등의 요인이 CCA 분석결

과에서도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 분포가 나뉘어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나머지 두 지점인 St.1과 St.3 또한 이화학적 

요인의 연관성에 따라 분포가 나뉘어졌으며, 팔당댐 앞 지

점인 St.1은 ANOVA에서 다른 3지점의 중간 값을 보이던 

특성이 CCA 분석결과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

단된다 (Fig. 5).
지각류 Daphina galeata, Daphnia longispina는 투명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분석에서도 지각류

의 상대풍부도와 투명도는 유의한 상관관계 (r = 0.250, p<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endix 1, Fig. 5). 특히 

지점별 지각류 개체수와 투명도와의 상관성은 하천형 특성

이 강한 St.3 (r= -0.019)을 제외하고, St.1에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과거 You et al. (2012) 등 팔당호에서 

동물플랑크톤의 섭식활동에 의한 투명도 증가와 같은 결과

로 사료되며, 지각류 점유율은 Chl-a와 음의 상관관계 (r =  

Fig. 4.   Seasonal change of zooplankton abundance in Lake Pal-
dang from 2015 (Spring: March~May, Summer: June~Au-
gust, Autumn: Octorber~November).

A
bu

nd
an

ce
 (I

nd
. L

-
1 )

Spring Summer  Autunm
Season

1000

800

600

400

200

0

Fig. 5.   Ordination diagram showing the distribution of four sites in Lake Paldang from March to November 2015 (a), Ordination of zoo-
plankton species selected by the IndVal analysis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variabl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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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7, p<0.05)를 보여 청수현상 시 나타나는 Chl-a 농도 

감소와 투명도 증가, 동물플랑크톤의 현존량 증가와 연관

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Droscher, 2008). 원생동물인 

Difflugia는 DO, TN, DTN과 음의 연관성을 보였으며, Axis2
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뭉쳐서 분포하여 나타났다. 또한 상

관분석에서도 원생동물 상대풍부도는 DO, TN, DTN을 포

함하여 BOD 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p<0.05)를 보였

다. 이는 단발적인 강우 이후에는 영양염류와 BOD의 농도

가 증가하지만, 연속되는 강우 후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 따라 (Hwang, 2016) 원생동

물은 연속되는 강우 이후 유입량의 증가에 따라 수체가 혼

합되었을 때 유기물의 증가와 함께 현존량이 증가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Appendix 1, Fig. 5). 
윤충류 Asplanchna herricki, Brachionus angularis, Ker-

atella valga는 Chl-a, TOC, SS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t.2, St.4에서 주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형 윤충류의 먹이가 되는 식물플랑크톤의 증식과 함

께 현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hl-a의 농도

가 높게 나타났던 St.2, St.4 지점에서 봄철 높은 현존량을 

보이며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Chl-a와 윤충류 현

존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0.298, p<0.01)을 보여 팔

당호에서 You et al. (2010, 2012)의 윤충류 현존량 증가와 

Chl-a 증가의 관련성과 같은 결과로 사료된다. 체류시간은 

현존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윤충류 점

유율의 감소, 그리고 요각류와 원생동물의 점유율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 (p<0.01)를 보여 수체가 안정된 여름철 

원생동물과 가을철 요각류의 우점현상과 연관성을 나타냈

다 (Appendix 1). 

적     요

강우부족현상이 지속되었던 2015년 팔당호에서의 이화

학적 요인과 동물플랑크톤 군집 특성은 선행연구에서의 몬

순기후에 의한 강우와 수리·수문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던 동물플랑크톤 군집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조사

기간 동안 팔당호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은 2014년부터 지속

된 강우부족현상에 영향을 받아 2013년대비 크게 증가하였

다. 이에 따라 유입·방류량이 감소하여 팔당댐앞 (St.1)의 

이화학적 수질은 호소형 특성의 남한강수역 (St.2) 수질보다 

하천형 특성의 북한강수역 (St.3) 수질과 비슷한 특성이 나

타났다. 동물플랑크톤의 군집변화는 봄 (3~5월)에는 주로 

소형 윤충류 (Syncheata, Keratella)가 우점하였으며, 여름 

(7~9월)에는 집중호우가 적어 연중 가장 높은 현존량을 기

록했으며 우점종은 윤충류인 Keratella cochlearis와 원생동

물인 Difflugia corona로 나타났다. 가을 (9~11월)에는 수온

이 감소함에 따라 윤충류와 원생동물의 현존량이 감소하고 

요각류 유생 (Nauplius)이 우점하는 천이를 보였다. 통계분석

결과 복합적 수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팔당호에서 북한강수

역은 하천형, 남한강수역과 경안천수역은 호소형 특성으로 

지점별 상이하게 구분되며, 이에 따라 동물플랑크톤 군집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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