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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ochemical parameters and distribution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of Daechun 

stream, a tributary of the Nakdong river, Busan  were investigated at the five sites(A, B, 

C, D and E) from January to November, 2004. Because the sewage treatment system of B, 

C sites was constructed in 2003~2004 and operated in 2004, physicochemical parameters, 

species diversity indices, dominance indices were changed significantly at B, C sites where 

many restaurants are located and water pollution problems were always raised. According to 

chlorophyll-a assay, attached algae biomass on stream bottom was also reduced at B, C 

sites.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Daechun stream's overall water quality and ecosystem 

were changed significantly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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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천은 길이 약 7.5 Km의 낙동강 지

류로서 부산시 정산과 상학산에서 발원

하여 정산 산성부락과 북구 화명동을 지

나 낙동강 본류로 유입하는 하천이다. 

천천은 빼어난 경 과 맑은 수질로 시민들

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은어를 비롯

한 버들치, 꺽지 등 타 도시하천에서 볼 

수 없는 생물들이 분포하여 생태학 으로

도 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천천은 다른 도시하천과 달리 하천 상

류에 주택과 음식  등 많은 오염원이 

치해 있어 하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2004년간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통해 하수 로를 

정비하고 각각 480m3/day, 200 m3/day 용량

의 마을하수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여 각각 

2003년 10월, 2004년 8월부터 가동함에 따

라 상류의 수질도 차 개선되고 있는 

이다. 천천의 류는 비교  기울기가 

한 자연계곡을 이루고 있으며 상류의 오

염된 하천수가 흘러내리는 동안 자정작용

을 받음과 동시에 주변 배후 녹지로부터 

계곡수가 보충됨에 따라 차 희석되어 수

질이 회복되게 된다. 류의 애기소 지

에 이르면 상당히 정화된 수질을 보이고 

있어 이 지 에서는 하 기에 시민들의 물

놀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천천의 하류는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

며 아 트 단지 등 주거지가 집된 도시

하천 형태로 정비되어 있다. 최근 하류 일

부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

으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 하천복원이 계

획되고 있다.

  하천환경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

는 하천의 물리화학  조성 뿐 아니라 생

태  특성에 한 이해가 필수 이다. 하

천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하천생물과 물

리  환경이 유기 으로 긴 히 상호작용

하고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하천수질조

사는 단순한 이화학 인 물의 성상을 악

하는 것에만 집 되어 있어 하천을 종합

으로 이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

었다. 

  본 연구는 부산의 표 인 생태하천인 

천천의 수질을 이화학  수질  생물상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서성 형무척추동물을 심으로 하천환

경의 변화를 검토하 다. 서성 형무척

추동물이란 물속의 바닥이나 수  주변에

서 생활하는 생물  육안으로 식별이 가

능하고 척추가 없는 동물을 말하며 라나

리아류, 지 이류, 거머리류, 곤충류 등을 

말한다. 서성 형무척추동물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환경조건에 다양하게 응

하고 있어 수질에 따라 출 하고 있는 종

류가 서로 달라 그 종류  분포를 조사함

으로써 수질을 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한 하천생태계에서 일차생

산자로 요한 치를 하고 있는 하천바

닥의 부착성조류를 정량 채집하여 부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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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biomass의 변화에 해서도 고찰하 다. 

하천생물조사는 어떤 수역의 수질을 종합

으로 반 하며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미

지의 오염물질에 한 존재가능성을 추정

하게 할 뿐 아니라, 일시  수질이 아니라 

평균  수질을 변한다는 에서 그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천천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마을하수도 설치 등 천천 수질개선을 

한 인 인 노력들과 연계하여 분석함으

로써 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천환

경 복원  수환경의 생태학  보 사업에 

필요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하 다.

연구방법

1. 조사지

  공해마을 상류, 공해마을 하류, 성교, 

천천 류의 애기소, 그리고 하류의 경

남아 트 앞, 총 5지 에 하여 수질  

서성 형무척추동물 등을 조사하 다.(그

림 1  표 1)

2. 조사방법 

가. 이화학  조사

  수온, pH, DO, 기 도도는 장에서 

측정하 으며, BOD, COD, SS, 

Chlorophyll-a, 총질소, 총인, 음이온계면활

성제는 시료채취 후 즉시 실험실로 운반하

여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하 다. 

나. 생태학  분석

  서성 형무척추동물의 채집은 계류용 

정량채집망인 Surber net (30×30cm, 망목 

0.5 mm)을 사용하여 각 조사지 에서 가능

한 한 미소서식처(riffle, run, pool)을 구분하

여 3회씩 정량 채집하 다. 채집된 표본은 

장에서 10%포르말린으로 고정하 으며 

실험실로 운반한 후 sorting하여 70%에탄올

에 보 하 다. 부착조류는 각 조사지역에

서 직경 10 cm내외의 돌을 각 지  당 5개

씩 무작 로 선정하여 채집된 돌의 표면을 

러쉬로 일정면 (20 cm
2
)을 어 채취하

으며 Chlorophyll-a 분석을 통해 biomass

량을 측정하 다. 서성 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를 악하기 해 지  별로 개체

수와 종수, 종다양성지수, 우 도지수를 비

교하 으며 지  별로 지표생물을 검토하

다.  종다양성지수는 Shannon -Wiener 

function(H')(Pielou,1969)에 따라 산출하 으

며 우 도지수는 McNaughton's dominant 

index(DI)를 이용하여 산출하 다.  지표종

은 윤
4)
에 따라 구분하 다. 종 수 까지 분

류가 어려운 종은 외부형태가 뚜렷히 구별

되는 종을 상으로 임의로 과나 속 수 에

서 sp 1. 등의 형태로 정리하 다. 

 ○ 종다양성지수(H′, Diversity index)

   H′= -∑(Pi log Pi),   Pi=ni/N  

   (여기서, N은 체종수, ni는 i번째 종

의 출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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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치

하천환경의 특성

주변환경
하천폭 수로폭 하천바닥상태

A   공해마을상류 3~4m 1~2m   굵은 모래, 자갈, 호박돌 

 - 경사

 - 그늘 진 숲속 

 - 오염원 거의 없음

B   공해마을하류 7~10m 4~5m   암반하상과 자갈 
 - 완경사

 - 주변에 농경지 분포

C   성교 아래 8~10m 4~5m   암반하상과 자갈 
 - 경사 

 - 다소 그늘진 숲

D   애기소 부근 10~12m 6~7m   굵은 모래, 자갈, 호박돌
 - 경사

 - 숲이 우거져 있는 계곡

E   경남아 트 앞 10~12m 8~10m   굵은모래  자갈
 - 완경사

 - 자연하천으로 복원 

그림 1. 조사 지

A : 공해마을 상류,  B : 공해마을 하류,  C : 성교,  D : 애기소,  E : 경남아 트 앞

표 1. 조사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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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채취일 이 의 강우량 계(방재기상정보센터 자료)

 ○ 우 도지수(DI, Dominance index)

   DI = (n1 + n2)/N

   (여기서, N은 체 개체수, n1과 n2는 

각각 우 종, 아우 종 개체수)

결과  고찰

1. 이화학  수질 황

가. 채취일 이 의 강우량 계

  각 채취일 이 의 강우량의 5일 계와 

10일 계를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2,4,8월에는 비교  많은 강우량으로 하천

수량이 증가 하 으며, 1,5,7,10월에는 강우

량이 감소, 하천유량이 감소하 다. 

나. 수온(℃)

  하 기인 7,8월에 가장 높은 수온을 나

타내었으며, 동 기인 1,2월에 가장 낮은 

수온을 나타내었다.(그림 3) 지 별로는 A 

지 의 수온이 가장 낮았는데 이 지 은 

주 에 숲이 우거져 항상 그늘진 상태이므

로 다른 지 보다 수온이 낮게 유지된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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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월별 수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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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지 별 수온 분포(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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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소이온농도(pH)

  pH는 체 으로 평균 6.8～7.2로 조사

지 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그림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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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별 pH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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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 별 pH 분포(평균)

라. 용존산소(DO)

  DO는 수온이 높은 7～8월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수온이 낮은 1～2월에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7) 지 별로

는 지 A가 가장 높은 DO농도를 나타내었

는데, 지 A의 수온이 가장 낮아 산소의 

용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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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월별 DO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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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 별 DO 분포(평균)

마.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

  BOD는 A,D,E지 에서는 평균 1.0 mg/L 

이하로, 연  일정하게 낮은 농도를 나타

내었으나 B,C 지 에서는 각각 평균 4.3, 

5.1 mg/L로 비교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

림 7, 8) 이것은 2004년 하 기에 마을하수

도가 정비되어 본격 으로 가동되어 천

천 상류의 수질이 차 정화되어 가고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B,C지 의 

BOD는 그래 (그림 7) 상에서 다소 변동

폭이 큰데 이것은 강우량의 증감에 따른 

하천유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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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월별 BOD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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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지 별 BOD 분포(평균)

바. 화학 산소요구량(COD)

  COD도 BOD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는데, BOD와 같은 이유로 A,D,E지 에서

는 평균 2.0 mg/L이하로 연  비교  일정

하게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B,C 지

에서는 평균이 각각 6.3, 6.0 mg/L이고 조

사기간의 경과에 따라 차 COD가 낮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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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월별 COD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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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지 별 COD 분포(평균)

사. 부유물질(SS)

  부유물질은 1～5월까지는 각 지  간의 

농도 격차가 컸으나 7월 이후에는 지 별 

농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반 으로 농

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는 마을

하수도 설치 이후의 수질개선효과에 기인

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1) 지 별 부유

물질 농도를 살펴보면 B,C지 에서 각각 

평균 12.1, 8.7 mg/L로 비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E지 에서 평균 3.3 mg/L로 가

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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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월별 SS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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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 별 SS 분포(평균)

아. 기 도도

  기 도도는 조사시기에 따라서 큰 변

동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강우량이 많았

던 8월에는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조사지 별로 살펴보면 B,C지 에서는 각

각 평균 151, 158 μS/cm로 비교  높은 값

을 나타내었고, A지 에서는 40 μS/cm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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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월별 기 도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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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 별 기 도도 분포(평균)

자. Chlorophyll-a

  Chlorophyll-a는 A,D,E지 에서는 평균 

1.0～3.0 mg/L 내외의 비교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B,C지 에서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2004

년 5월에 B,C지 이 특히 높은 값을 나타

내었는데, 이것은 이 때 가뭄이 계속되어 

유속이 느려지고 기온도 상승되어 식물성

랑크톤이 많이 증식하 기 때문이다.(그

림 15) 지  별로 살펴보면 B,C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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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평균 3.6, 4.5 mg/L로 비교  높은 값

을 나타내었으며, A지 에서 평균 1.0 

mg/L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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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월별 Chlorophyll-a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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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지 별 Chlorophyll-a 분포(평균)

차. 총질소

  총질소는 월 별로 큰 변동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마을하수도 설치 이후에도 총질소 

농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총질소

의 경우 인근 농경지나 산림으로부터의 비

오염원부하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그림 17) 지 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B,C지 에서 각각 평균 2.450, 

2.397 mg/L로 비교  높은 농도를 나타내

었고 A지 에서 평균 0.903 mg/L으로 가

장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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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월별 총질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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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 별 총질소 분포(평균)

카. 총인(T-P)

  총인은 체 으로 0.0～0.3 mg/L범  

내로 조사되었으며(그림 19) 조사지  별로

는 B,C지 에서 각각 평균 0.140, 0.181 

mg/L로 비교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고, A 

지 에서 평균 0.058 mg/L로 가장 낮은 농

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0) 특히 C지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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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우량이 감소하여 하천유량이 감소하

던 5, 10월에 비교  높은 농도를 나타

내었다.(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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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월별 총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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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지 별 총인 분포(평균)

타. 음이온계면활성제

  음이온계면활성제는 A,D,E지 에서는 비

교  일정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B,C지 에서는 농도 변동이 비교  컸다. 

특히 4월과 8월에 음이온계면활성제 농도

가 높았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강우량이 

많이 증가하여 산성마을의 주택, 음식  

등의 비 오염원에서의 유출량에 많은 

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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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월별 음이온계면활성제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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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지 별 음이온계면활성제 

분포(평균)

지 별 특성을 살펴보면, B,C지 에서 각

각 평균 1.5, 1.2 mg/L로 높은 값을 나타내

었으며 A,D,E지 에서는 평균 0.3 mg/L 이

하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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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성 형무척추동물 황

가. 총개체수 변화

  서성 형무척추동물의 개체수는 하천

유량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 는데 

하천유량이 많았던 2, 4, 8, 11월에 은 

개체수를 보 고 하천유량이 었던 1, 5, 

7, 10월에는 비교  많은 개체수를 나타내

었다.(그림 23) 지 별 황을 살펴보면 B, 

C지 이 각각 총 2,441, 2,960 개체로 가장 

많았으며, A지 에서 414개체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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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월별 총개체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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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 별 총개체수 분포

나. 총종수 변화

  서성 형무척추 동물의 총종수는 개체

수만큼 큰 월별 변동을 나타내지는 않았

다.(그림 25) 지 별 황은 개체수와 반

의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A지 에서 31종

으로 가장 많은 종수를 나타내었으며 B, C

지 에서 각각 15, 12종으로 낮은 종수를 

나타내었다.(그림 26)

다. 주요 분류군별 개체수  종수 황

  주요 분류군 별 개체수 황은 표 2와 

같다. 곤충강이 개체수로는 체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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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월별 총종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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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 별 총종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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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편형동물문 환형동물문 연채동물문 지동물문

와충강 빈모강 거머리강 복족강 갑각강 곤충강

개체수 8,226 12
(0.1%)

334
(4.1%)

113
(1.4%)

167
(2.0%)

147
(1.8%)

7,453
(90.6%)

종 수 44 1
(2.3%)

1
(2.3%)

2
(4.5%)

2
(4.5%)

2
(4.5%)

36
(81.8%)

표 2. 개체수  종수 황

곤충강
(90.6%)

갑각강
(1.8%)

와충강
(0.1%)

빈모강
(4.1%)

거머리강
(1.4%)

복족강
(2.0%)

  

그림 27. 분류군별 개체수 분포          

종수로는 체의 81.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27, 28)

  서성 형무척추동물  가장 큰 분포를 

보 던 곤충강의 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개체수는 리목이 체 개체수의 

75.0%로 가장 많았으며 종수는 하루살이목이 

체 종수의 3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종

수를 나타내었다.(표 3, 그림 29, 30)

곤충강
(81.8%)

와충강
(2.3%)

빈모강
(2.3%) 거머리강

(4.5%)
복족강
(4.5%)

갑각강
(4.5%)

그림 28. 분류군별 종 수 분포

라. 종다양성지수  우 도지수 변화

  조사기간 의 월별 종다양성지수는 

A,D,E지 에서는 비교  일정하 으나 B,C 

지 은 각각 0.02, 0.00까지 떨어지는 등 

변화가 심하 다. 그러나 7월 이후에는 

B,C지역도 종다양성지수가 차 안정화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각 지  간

의 다양성지수의 격차가 많이 어들고 있

다.(그림 31) 지 별 황을 살펴보면 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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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톡톡
이목

하루
살이목

잠자
리목

강도
래목

노린
재목

뱀잠
자리목

딱정
벌 목 리목

날도
래목

개체수 7,453 23
(0.31%)

1551
(20.81%)

20
(0.27%)

65
(0.87%)

1
(0.01%)

2
(0.03%)

15
(0.20%)

5,590
(75.00%)

186
(2.50%)

종수 36 2
(5.6%)

11
(30.6%)

2
(5.6%)

3
(8.3%)

1
(2.8%)

1
(2.8%)

3
(8.3%)

7
(19.4%)

6
(16.7%)

표 3. 개체수  종수 황

날도래목
(2.5%)

기타
(0.8%)

파리목
(75.0%)

하루살이
목(20.8%)

강도래목
(0.9%)

그림 29. 곤충강 개체수 분포     

양성지수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A지 이 0.86으로 가장 높았고, 주변에 오

염원이 많은 B, C지 에서 각각 평균 0.41, 

0.45로 비교  낮았다.(그림 32)

  우 도지수는 1～7월까지는 각 조사지  

간의 격차가 컸으나 8월 이후부터는 많이 

어드는 상을 나타내었다.(그림 33) 각 지  

별 우 도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A지 에서 

가장 낮은 우 도를 나타내었으며 B,C지 에

서 가장 높은 우 도를 나타내어 종다양성과 

반 의 경향을 나타내었다.(그림 34)       

날도래목
(16.7%)

파리목
(19.4%)

딱정벌레
목(8.3%)

뱀잠자리
목(2.8%) 노린재목

(2.8%)

강도래목
(8.3%)

잠자리목
(5.6%)

하루살이
목(30.6%)

톡톡이목
(5.6%)

그림 30. 곤충강 종수 분포

  천천수계의 종다양성지수, 우 도지수

의 월별 평균값을 구하여 그림 35, 36과 

같이 나타내었다.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

되면 생물군집의 형태는 생물다양성 감소, 

우 도 증가의 방향으로 변하는데, 천천 

수계에서는 그림 35, 36과 같이 체 으

로 종다양성이 증가하고, 우 도가 감소하

여 차 수질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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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월별 종다양성 지수        그림 32. 지 별 종다양성 지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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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월별 우 도 지수           그림 34. 지 별 우 도 지수(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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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월별 종다양성 지수(5지  평균)    그림 36. 월별 우 도 지수(5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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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우 종 새우 새우 새우 새우
무늬

하루살이
무늬

하루살이
새우 새우

아우 종
무늬

하루살이
톡톡이 

sp1.
깔따구 

sp2.
산골 라
나리아

쇠측범
잠자리

새우
무늬

하루살이
참납작

하루살이

표 4. 우 종 황(A지 )

구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우 종
깔따구 

sp1.
실지 이 실지 이

깔따구 
sp1.

깔따구 
sp1.

꼬마
하루살이

깔따구 
sp2.

깔따구 
sp1.

아우 종
깔따구 

sp2.
깔따구 

sp1.
깔따구 

sp1.
거머리 

sp1.
꼬마

하루살이
실지 이

깔따구 
sp1.

깔따구 
sp2.

 표 5. 우 종 황(B지 )

마. 각 지 별 우 종 변화

      ○ A지 (공해마을 상류)

  새우, 무늬하루살이 등 Ⅰ 수(고도의 

청정수)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하 다.

(표 4)

      

  

그림 37. 새우(A지 , 11월)            

 

    ○ B지 (공해마을 하류)

  깔따구 sp 1.  실지 이 등 Ⅴ 수(고

도의 오염수)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종

을 이루었으나 7,8월에 Ⅲ 수(다소의 오염

수)에 주로 출 하는 꼬마하루살이가 상당

수 발견되었다.(표 5)

그림 38. 무늬하루살이(A지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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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우 종
깔따구 

sp1.
깔따구 

sp1.
깔따구 

sp1.
꼬마

하루살이
꼬마하루

살이
거머리 

sp1.
깔따구 

sp2.
실지 이

아우 종
거머리 

sp1.
거머리 

sp1.
거머리 

sp1.
깔따구 

sp1.
깔따구 

sp1.
실지 이

각다귀 
sp1.

깔따구 
sp1.

표 6. 우 종 황(C지 )

그림 39. 깔따구 sp 1. (B지 , 11월)      

그림 40. 실지 이(B지 , 11월)

    ○ C지 ( 성교)

  주로 깔따구 sp 1.  실지 이 등 주로 

Ⅴ 수(고도의 오염수)에 출 하는 생물들

이 우 종을 이루었고 거머리 sp 1. 등의 

Ⅲ 수(다소의 오염수)에서 출 하는 생물

들도 지속 으로 많이 발견되었으며, 5,7월

  

그림 41. 거머리(C지 , 10월)  

       

  

그림 42. 꼬마하루살이(C지 , 10월)

에는 Ⅲ 수(다소의 오염수)에 주로 출 하

는 꼬마하루살이가 우 하 다.(표 6)

    ○ D지 (애기소)

  주로 깔따구 sp 2.와 날도래. 등 주로 

Ⅱ 수(청정수)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하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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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우 종
깔따구 

sp2.
깔따구 

sp2.
깔따구 

sp2.
깔따구 

sp2.
깔따구 

sp2.
날도래 
KUa

두갈래
하루살이

참납작하
루살이KUb

아우 종
날도래 
KUa

날도래 
KUa

날도래 
KUa

깔따구 
sp3.

깔따구 
sp3.

참납작하 
루살이KUb

깔따구 
sp2.

깔따구 
sp3.

표 7. 우 종 황(D지 )

구분 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우 종
깔따구 

sp2.
깔따구 

sp2.
깔따구 

sp2.
꼬마

하루살이
깔따구 

sp2.
깔따구 

sp2.
실지 이 실지 이

아우 종
명주각다
귀 KUa

깔따구 
sp1.

실지 이
깔따구 

sp2.
깔따구 

sp3.
두갈래

하루살이
깔따구 

sp2.
깔따구 

sp3.

표 8. 우 종 황(E지 )

그림 43. 깔따구 sp 2. (D지 , 11월)     

그림 44. 날도래 KUa(D지 , 11월)

    ○ E지 (경남아 트 앞)

  주로 깔따구 sp 2. 등, 주로 Ⅱ 수(청정

수)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하 으나 Ⅲ

수(다소의 오염수)에 주로 출 하는 꼬마

하루살이와 실지 이 같은 Ⅴ 수(고도의 

오염수)에 출 하는 생물들도 때때로 우

하 다. 이것은 주택가의 하수가 강우 시 

하수유량이 증가할 경우 천천으로 일부 

유입되어 국지 인 오염 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8)

3. 부착조류량 변화

  조사지 의 하천바닥의 부착조류를 

Chlorophyll-a 농도를 통해 정량분석한 결

과 A와 D지역에서는 각각 평균 1.9, 3.6 

mg/m2의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B, C, 

E지 에서는 30 mg/m2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A와 D지역은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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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와 양염류 등의 수질지표가 양호할 

뿐 아니라 수풀이 우거져 있어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부착조류의 생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월별 변화를 살펴보면 A,D,E지역은 비교  

일정한 부착조류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B,C지역은 시간에 따라 격한 감소 경향

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하수도 설치 

등 수질정화 노력이 반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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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부착조류량 월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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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 별 부착조류량(평균)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역시의 천천을 상으로 8회에 걸

쳐 이화학  수질  서성 형무척추동

물 등 생물상을 조사하 다. 천천은 상류

에 산성마을 음식 과 주택가가 있어 상류

가 타 지 에 비해 오염되어 있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2002~2004년간의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통해 하천 상류의 수질

도 차 개선되고 있는 이다. 수질조사 

결과 산성마을의 공해마을 하류와 성교 

지 의 수질이 가장 좋지 않았으나 BOD와 

COD, 부유물질, Chlorophyll-a 값이 차 

감소하고 있어 수질개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화학  수질조사와 동시에 천

천 각 지 별로 서성 형무척추동물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정산성의 공해마을 

하류와 성교 지 에서 개체수는 많고 종

수는 가장 어 형 인 오염수역의 특성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천천 구간의 서

성 형무척추동물의 종다양성지수와 우

도지수를 조사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종다양성지수는 체 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 도지수는 체 으로 감소하고 

있어 차 수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주요 출 생물 별 분포 특성을 살

펴보면 곤충강이 체 개체수의 90.6%, 종 

수의 81.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분포를 차

지하고 있었으며 곤충강 에서는 리목

이 체 개체수의 7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 고 하루살이목이 

체 종수의 30.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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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내었다. 각 조사지 별로 지표생

물의 분포를 살펴보면 공해마을 상류에서

는  새우, 무늬하루살이 등 Ⅰ 수(고도

의 청정수)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종을 

이루었으며 공해마을 하류에서는 깔따구 sp 

1.  실지 이 등 Ⅴ 수(고도의 오염수)

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종을 이루었으

나 7, 8월에 Ⅲ 수(다소의 오염수)에 주로 

출 하는 꼬마하루살이가 상당수 발견되었

다. 성교 지 에서는 주로 깔따구 sp 1. 

 실지 이 등 주로 Ⅴ 수(고도의 오염

수)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종을 이루었

고, 거머리 sp 1. 등의 Ⅲ 수(다소의 오염

수)에서 출 하는 생물들도 지속 으로 많

이 발견되었으며, 5, 7월에는 Ⅲ 수(다소의 

오염수)에 주로 출 하는 꼬마하루살이가 

우 하 다. 애기소지 에서는 주로 깔따구 

sp 2.와 날도래. 등 주로 Ⅱ 수(청정수)

에 출 하는 생물들이 우 종을 이루었으

며 경남아 트 앞 지 에서는 주로 깔따구 

sp 2. 등 주로 Ⅱ 수(청정수)에 출 하는 

생물이 우 하 으나 5월에는 Ⅲ 수(다소

의 오염수)에서 출 하는 꼬마하루살이가 

우 을 이루었고, 10, 11월에는 Ⅴ 수(고

도의 오염수)에 출 하는 실지 이류가 우

하여서 강우 시 등에 국지 인 오염 상

이 의심되었다. 하천바닥의 부착조류를 

Chlorophyll-a 농도를 통해 정량분석한 결과 

정산성의 공해마을 하류와 성교 등 오

염이 심했던 지역에서 시간에 따라 격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지 의 수질 

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천바닥의 부착조

류 군집의 형태도 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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