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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 역사, 문화와 더불어 청렴, 인내, 개, 의지 등을 상징

하며 통사찰  문화재 등의 건축재료  주요한 경 요소로서 고유한 문화경

을 형성해왔다. 소나무는 내음성이 약하고 내건성이 강한 양수로서 천이 기 수종

이므로 능선, 암반지, 하천상에 발달한 퇴 지 등 배수가 잘 되고 토양이 건조한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재 우리나리의 소나무림은 국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인데 주로 낙엽활엽수 세력 확 에 따른 소나무 도태가 주된 이유이다.

속리산국립공원은 해발고 400~800m에 이르는 복천암~상고암까지 소나무가 우 

종으로 알려져 왔으나(건설부, 1985) 재는 350~450m 사내리~법주사 인근에

만 소나무가 분포하고 있다. 이경재 등(1990)은 법주사 소나무림을 상으로 식물

군집구조를 조사한 결과 소나무림에서 졸참나무, 갈참나무림으로 천이를 측한 바 

있으며 소나무림 자연경  보호를 해 방해극상 방법의 리를 제안하 다. 

본 연구는 속리산국립공원의 경  하나인 법주사 주변 소나무림을 상으로 

식생구조를 규명하고 17년간의 식생구조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소나무림의 보

리방안 수립을 목 으로 하 다.

Ⅱ. 연구방법

조사 상지는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구내 소나무림이 집 으로 분포하는 속

리산 리사무소~법주사에 이르는 약 3.5㎞구간을 상으로 하 으며 주변 존식

생 조사면 은 유역권 내부 3.6㎢(360ha)을 조사하 다. 존식생 조사는 상지 

교목층 식생상 을 도면화하 으며 교목층 우 비율  아교목층 우 종에 따른 소

나무림 천이계열을 유형화하여 군집유형을 구분하 다. 식생구조 조사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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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ructure map of 
the Pinus densiflora 
forest in the Beopjusa 
area, Songnisan National 
Park

10m×10m(100㎡) 크기의 방형구 4개(400㎡)를 1개소로 하여 소나무군집 유형에 

따라 산림 능선, 사면, 계곡 지역에 총 41개소를 설정하 다.

식생조사는 각 조사구에서 출 하는 목본종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수종명과 흉

고직경을, 목층은 수종명과 수 투 면 을 조사하 다. 식생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Curtis & McIntosh(1951)를 응용한 상 우 치(박인  등, 1987), 표본목 수

령, Shannon의 종다양도(Pielou, 1977), 흉고직경 별 분포를 분석하여 식생구조를 

종합하 다. 17년간(1989～2006년) 소나무림 식생구조 변화는 동일한 지역에 설정

한 7개 조사구(단 면 : 400㎡)의 상 우 치, 흉고직경 , 종다양도 변화경향을 

분석하여 향후 식생발달을 측하 다.

Ⅲ. 결과 및 고찰

 1. 소나무 분포현황

존식생 조사결과 체면  360ha  소

나무림이 233.6ha, 낙엽활엽수림이 21.5ha, 

혼효림이 11.6ha이었다. 소나무군집 유형은 

교목층 우 비율  아교목층 우 종에 따라 

천이잠재성이 낮은 소나무군집, 천이잠재성

이 높은 소나무군집,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

집, 도태 인 소나무군집으로 구분하 다. 

아교목층에 낙엽활엽수류가 우 하고 있는 

천이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이 233.1ha로 

부분이었다.

 2. 소나무림 식생구조

4개의 소나무군집 유형과 낙엽활엽혼효군

집에 따라 총 41개소의 조사구를 분석하 다. 특히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집은 

소나무-산벚나무군집과 소나무-졸참나무군집으로 구분되었으며 도태 인 소나

무군집은 졸참나무-소나무군집, 갈참나무-소나무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상 우

치 분석결과 천이잠재성이 낮은 소나무군집에는 아교목층에 아교목성상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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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쇠물푸 가 우 하 고 천이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에는 아교목층에 

교목성상인 졸참나무, 산벚나무가 우 하 다.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집에는 교

목층에 소나무와 더불어 산벚나무와 졸참나무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도태 인 

소나무군집에는 교목층에 소나무보다 졸참나무와 갈참나무의 세력이 높게 분석

되었다. 낙엽활엽혼효군집에는 느티나무, 갈참나무, 까치박달 등이 혼효되어 있

었다.

표본목 수령 분석결과 교목층 노쇠한 소나무는 80~111년생이었고 은 소나

무는 35~70년생이었다. 교목층에서 소나무와 함께 수 을 형성하여 경쟁하고 

있는 졸참나무는 42~104년생이었고, 산벚나무는 28~41년생이었다. 샤논의 종

다양도지수는 0.6901~1.3741로 소나무군집 유형에 따른 변화 경향은 없었으나 

갈참나무-소나무군집인 도태 인 소나무군집에서 목층의 조릿 의 세력이 높

아 종다양도지수가 낮았다. 

소나무군집 유형에 따라 식생구조 황과 식생발달을 측하 다. 천이잠재

성이 낮은 소나무군집은 산림 사면에 일부지역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으며 계

속 유지될 것이며 천이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은 산림 체 사면부 아교목층

과 목층에 졸참나무가 우 하고 있어 차 졸참나무림으로 천이진행이 측

되었다.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집  법주사 입구 탐방로  계곡주변 산림 가

장자리에 분포하는 지역은 졸참나무림으로 발달할 것이며 집단시설지구 산림 

가장자리 계곡과 사면부에 분포하는 지역은 산벚나무림으로 천이가 측되었

다. 탐방로 계곡 주변에 분포하는 도태 인 소나무군집은 갈참나무, 졸참나무림

으로 완 히 변할 것으로 단되었다.

 3. 17년간 식생구조 변화

1989년 이경재 등(1990)이 조사한 식생구조 조사구  7개소를 선정하여 2006

년 동일지역을 조사하여 17년간 식생구조 변화를 분석하 다. 1989년을 기 으로 

천이잠재성이 낮은 소나무군집 4개소,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집 2개소, 도태 인 

소나무군집 1개소이었다. 천이잠재성인 낮은 소나무군집에는 17년후 아교목층의 

우 종이 개옻나무, 당단풍에서 졸참나무, 산벚나무로 바 어 천이잠재성이 높아지

게 되었다.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집에는 17년후 졸참나무가 소나무보다 세력이 높

아져 소나무가 도태되고 있었다. 과거 도태 인 소나무군집에는 교목층에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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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 우 치 30.9%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재 모두 도태되어 갈참나무, 느티나

무, 까치박달 등 낙엽활엽수가 혼효되어 있었다. 17년간 소나무 식생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군집의 천이경향은 천이잠재성이 낮은 소나무군집→천이잠재성

이 높은 소나무군집→도태 인 소나무군집→낙엽활엽혼효군집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4. 식생관리방안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소나무숲은 우리나라 산림 에서 사찰 주변 소나무 

자연식생경 이 조화롭게 연출하는 지역이며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을 선호하는 

지역으로 훌륭한 명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 소나무

숲은 속리산의 지속가능한 문화․경 ․ 자원으로서 잘 보 하고 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재 법주사 주변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서 식생 리가 제한

되어 있지만 법주사 문화경  리차원에서 식생 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소나무림 식생경 의 지속 인 보 리는 소나무군집 유형을 기 로 한 

리지역 설정이 필요하다. 천이잠재성이 높은 소나무군집은 아교목층 낙엽활엽

수를 제거하는 극 인 리가 필요하며 천이진행 인 소나무군집은 교목층 

낙엽활엽수 가치치기 정도의 소극 인 리가 당하다. 도태되는 소나무군집

은 소나무림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낙엽활엽수림으로 자연 인 천이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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