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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내용

서 론

함양상림은 함양읍의 서쪽에 있는 위천(渭川) 강가에 있

는 숲으로, 사람의 힘으로 조성한 숲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숲이라는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우리 선조들이 

홍수로부터 농경지와 마을을 보호한 지혜를 알 수 있는 문

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매우 큰 숲이다.  1962년 12월 03
일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하고 있다. 
통일신라 진성여왕때 최치원 선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

며 조성당시 함양읍의 중앙을 통과하는 위천의 범람으로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둑을 쌓아 강물을 돌리

고 둑위에 가야산에서 옮겨온 나무를 심어 대관림을 조성한 

것이 유래라고 알려지고 있다(한봉호 등, 2004). 상림과 하

림으로 구분된 것은 약 200년 전 숲의 가운데 부분이 황폐

해진 이후부터라고 하며, 현재 하림은 훼손되었고 상림만 

남아있다(문화공보부, 1973; 이경재 등, 1991; 임경빈, 
1993; 윤무부 등 1998; 한봉호 등 2004).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함양상

림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특성을 파악하고 과거 연구기록과 

비교를 통한 생태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존․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10년 2월~8월에 실시되었으며 함양상림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존식생 및 식물군집구조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 발표된 한봉호 등(2004), 함양군

(200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

하였다.

2. 연구방법

1) 현존식생

현존식생 조사는 2010년 6월 4일에 실시하였으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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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면적(㎡) 비율(%)
전체 수림지

수
림
지

졸참나무림 8,201 2.9  7.9  
졸참나무-개서어나무림 49,818 17.7  48.1  
졸참나무-느티나무림 8,225 2.9  7.9  
갈참나무림 1,674 0.6  1.6  
개서어나무림 1,402 0.5  1.4  
개서어나무-졸참나무림 24,070 8.5  23.2  
느티나무림 1,760 0.6 1.7  
이팝나무-느티나무림 1,953 0.7 1.9  
신규 식재지역 2,028 0.7 2.0  
기타수종 4,01 1.5 4.2 

소계 103,532 36.7 100.0  
조성 녹지 45,271 16.1  -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7,929 2.8  -
나지 및 포장지 30,189 10.7  -
수면 13,671 4.9  -
시설물 2,810 1.0  -

경작지
연밭 59,033 20.9  -
기타경작지 10,413 3.7 -

기타
주거지 2,780 1.0 -
하천제방 6,237 2.2  -

합계 281,864 100.0  -

표 2. 함양상림 현존식생 유형별 면적 비율

번호 현존식생 유형 식생구조 면적

1 느티나무군집 단층구조 20m×20m
2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 단층구조 20m×20m
3 갈참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4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5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6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7 졸참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8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9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10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11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 다층구조 20m×20m

표 3. 함양상림 식물군집구조 조사구 개황

대상지 및 연구대상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대상지 내 식생의 목본식

생상관을 바탕으로 한 현존식생 및 토지이용 현황을 수치지

형도에 기록하여 도면화하였다. 

2) 식물군집구조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2010년 8월 26일에 실시하였다. 방
형구법(Quardrat Method)으로 조사하였으며 주요 식생군

락에 20m×20m(10m×10m 방형구 4개소를 연속으로 설정) 
조사구를 총 11개소 설정하였다. 

각 조사구의 수관층위별 종간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기 

위하여 Curtis & McIntosh(1951) 방법으로 상대우점치(I.P. 
: importance percentage)를 구하고 층위를 고려하여 평균상

대우점치(M.I.P.)를 산정하였고 종다양성은 희귀종(rare 
species)에 중요성을 두는 Shannon의 종다양도((Pielou, 
1975)를 산정하였다.

3) 생태계 변화

7년간 생태계 변화는 한봉호 등(2004), 함양군(2003)의 

연구에서 발표된 현존식생 현황과 주요 식생군락별 상대우

점치를 비교 분석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함양상림 생태계 특성

1) 현존식생

현존식생유형은 크게 수림지, 조성녹지, 광장 및 오픈스

페이스, 나지 및 포장지, 수면, 시설물, 경작지, 기타의 8개 

유형으로 대분류 하였으며 각 유형별 세부유형은 총 38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조사지역 전체면적은 281,864㎡이며 

이중 수령이 오래된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수림지는 

103,532㎡로 조사구역의 36.7%를 차지하였다. 
식생군락은 총 1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졸참나무-개

서어나무림이 49.818㎡로 전체 수림지의 48.1%를 차지하

였고 개서어나무-졸참나무림 23.2%, 졸참나무림 7.9%, 졸
참나무-느티나무림 7.9%, 이팝나무-느티나무림 1.9% 등으

로 나타났으며 수림지내 수고 10m 미만의 수목을 새로 식

재한 지역은 2,028㎡, 2.0%이었다. 식생군락중 졸참나무가 

우점하는 지역이 64.8%, 개서어나무가 우점하는 지역이 

24.6%로 전체 수림지의 90%이상을 차지하였다.

2) 식물군집구조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현존식생유형을 고려하여 졸참나

무군집,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 졸참나무-느티나무군

집, 갈참나무군집,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 느티나무군집 

등에 총 11개소의 방형구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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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함양상림 식물군집구조 조사구 위치도

① 졸참나무군집(조사구 7)
졸참나무군집(조사구 7)은 교목층에 졸참나무(I.P.: 78.93%)

가 우점하였고 개서어나무(I.P.: 21.07%)가 동반 출현하였

으며 아교목층은 사람주나무(I.P.:42.61%), 당단풍(I.P.: 
17.94%), 개서어나무 등이 주요 출현종이었다. 관목층은 사

람주나무(I.P.: 42.18%)가 우점하였으며 나도밤나무, 느티

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출현하였다. Shannon의 종다양도는 

0.8239이며 졸참나무 표본목의 수령은 53년이었다.
②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조사구 6)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조사구 6)은 교목층에 졸참나

무(I.P.: 73.00%)가 높은 비율로 우점하였으며 개서어나무

(I.P.: 27.00%)가 동반출현하였다. 아교목층은 당단풍(I.P.: 
25.60%), 사람주나무(I.P.: 23.32%), 개서어나무(I.P.: 20.22%)
가 주요 출현종이었으며 관목층은 사람주나무(I.P.: 30.79%)
가 우점종이었고 당단풍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다양한 수종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Shannon의 종다양도

는 0.9208이며 졸참나무 표본목의 수령은 118년 이상이었

다.
③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조사구 2)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조사구 2)은 교목층에 개서어

나무(I.P.: 61.69%)와 졸참나무(I.P.:38.31%)가 주요 출현 

수종이며 아교목층은 개서어나무(I.P.:65.20%)가 우점하면

서 감태나무, 윤노리나무가 출현하였고 관목층은 개서어나무

(I.P.:29.02%), 느티나무(I.P.:19.62%), 졸참나무(I.P.:13.70%) 
등이 주요 출현수종이었다. Shannon의 종다양도는 0.9132

이며 개서어나무 표본목의 수령은 120년이었다.
④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조사구 4)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조사구 4)은 교목층에 졸참나무

(I.P.: 46.45%), 느티나무(I.P.: 29.89%), 개서어나무(I.P.: 
23.66%)가 주요 출현종이었으며 아교목층은 느티나무, 개
서어나무, 나도밤나무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복자기나무, 사람주나무, 쪽동백나무 등이 다수 출현하였

다. 관목층은 졸참나무(I.P.:27.83%), 느티나무(I.P.: 15.82%)
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회잎나무, 국수나무, 
작살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Shannon의 

종다양도는 0.9137이며 졸참나무 표본목의 수령은 91년이

었다.
⑤ 갈참나무군집(조사구 3)
갈참나무군집(조사구 3)은 교목층에 갈참나무 7주가 군

집을 형성하였으며 아교목층은 감태나무가 높은 비율(I.P.: 
73.33%)로 우점하였고 관목층은 조록싸리(I.P.: 84.26%)가 

우점종이었다. Shannon의 종다양도는 0.4795로 낮았으며 

갈참나무 표본목의 수령은 73년이었다.
⑥ 느티나무군집(조사구 1)
느티나무군집(조사구 1)은 교목층에 느티나무가 높은 비

율(I.P.: 72.24%)로 우점하였으며 졸참나무, 갈참나무, 개서

어나무 등이 동반출현하였다. 아교목층은 감태나무의 상대우

점치(37.60%)가 비교적 높았으며 개서어나무(I.P.: 22.33%), 
은행나무(I.P.: 18.15%), 때죽나무(I.P.: 14.11%) 등이 함께 

출현하였고 관목층은 느티나무, 졸참나무를 비롯한 감태나

무, 산뽕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출현하였다. Shannon의 종

다양도는 1.0624이며 느티나무 표본목의 수령은 55년(측정

길이: 약 15cm) 이상으로 중심부에 반경 10cm가량의 공동

이 형성되어 있었다. 

2. 최근 7년간(2003년～2010년) 생태계 변화 

1) 현존식생 변화

함양상림 내부 및 주변 지역의 현존식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봉호 등(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면적비교를 위해 2003년 수림지 내부 현존식생현황 

결과에 수림지변 논경작지와 도시화지역을 추가하여 비교

하였다. 전체 수림지의 면적은 104,308㎡, 103,532㎡로 유사

하였다. 수림지내 식생은 졸참나무-개서어나무림이 48.3%, 
48.1%로 우점하였으며 분포비율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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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전체지역 수림지 내부

2003 2010 2003 2010

수
림
지

졸참나무림 8.3 2.9 22.0 7.9
졸참나무-느티나무림 0.8 2.9 2.2 7.9
졸참나무-개서어나무림 18.2 17.7 48.3 48.1
졸참나무-기타수종 1.2 0.3 3.1 0.8
갈참나무림 0.6 0.6 1.5 1.6
상수리나무림 0.3 0.3 0.9 0.7
상수리나무-기타수종 - 0.2 0.0 0.5
느티나무림 0.7 0.6 1.8 1.7
느티나무-기타수종 1.7 1.2 4.5 3.4
개서어나무림 1.2 0.5 3.3 1.4
개서어나무-졸참나무림 4.4 8.5 11.6 23.2
개서어나무-기타수종 0.3 - 0.8 -
기타낙엽활엽수림 - 0.2 - 0.7
신규식재지역 - 0.7 - 2.0

소계 37.7 36.7 100.0 100.0

표 4. 함양상림 현존식생 유형별 비율 변화
(2003-2010)

종명
2003년(28) 2010년(7)

C U S M C U S M
개서어나무 13.95 13.15 - 11.36 21.07 10.71 - 14.11
졸참나무 86.06 8.53 6.83 47.01 78.93 5.61 1.53 41.59
생강나무 - 2.15 3.41 1.29 - 2.08 5.47 1.61

사람주나무 - 38.03 12.93 14.83 - 42.61 42.18 21.23
당단풍 - 20.27 31.72 12.04 - 17.94 10 7.65

느티나무 - 1.2 - 0.4 - - 7.86 1.31
나도밤나무 - 7.78 - 2.59 - 7.73 15.22 5.11
노린재나무 - 1.36 33.46 6.03 - 2.13 1.55 0.97
쪽동백나무 - 1.08 - 0.36 - 6.31 - 2.1
기타수종 - 6.46 11.66 4.1 - 4.89 16.21 4.34

출현개체수 10 54 60 124 10 58 300 368
출현종수 14 20

표 5. 졸참나무군집의 상대우점치 변화

종명
2003년(27) 2010년(6)

C U S M C U S M
졸참나무 59.74 1.55 - 30.39 73.00 - 4.57 37.26 

개서어나무 31.62 24.01 - 23.81 27.00 20.22 - 20.24 
사람주나무 - 6.43 40.88 8.96 - 23.32 30.79 12.91 

당단풍 - 33.77 - 11.26 - 25.60 21.30 12.08 
나도밤나무 - - - - - 17.18 - 5.73 
감태나무 - 1.84 - 0.61 - 3.92 4.05 1.98 
때죽나무 - 9.45 - 3.15 - - 5.42 0.90 
작살나무 - - - - - 1.94 7.28 1.86 

윤노리나무 - - - - - 5.15 - 1.72 
느티나무 8.64 18.5 32.6 15.92 - 2.68 3.14 1.42 
회잎나무 - - 11.66 1.94 - - - -
조록싸리 - - - - - - 7.61 1.27 
기타수종 - 4.45 14.87 3.96 - - 15.87 2.63

출현개체수 9 38 32 79 14 36 300 350 
출현종수 13 20

표 6.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의 상대우점치 변화

종명
2003년(2) 2010년(2)

C U S M C U S M
개서어나무 77.98 - - 38.99 61.69 65.20 29.02 57.42 
상수리나무 - 66.84 36.54 28.37 - - 2.66 0.44 
졸참나무 22.02 33.16 26.93 26.55 38.31 - 13.70 21.44 
굴참나무 - - 21.64 3.61 - - - -
느티나무 - - - - - - 19.62 3.27 

백동백나무 - - - - - 18.78 8.24 7.63 
윤노리나무 - - - - - 16.03 5.26 6.22 
기타수종 - - 14.91 2.49 - - 21.5 3.59

출현개체수 3 11 32 46 9 4 172 185 
출현종수 5 10

표 7.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의 상대우점치 변화

변화가 큰 식생군락은 졸참나무림이 22.0%에서 7.9%로 크

게 감소하였고 개서어나무-졸참나무림이 11.6%에서 23.2%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졸참나무-느티나무림은 2.2%에서 

7.9%로 소규모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함양상림의 식생군락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졸참나무와 개서어나무중 개

서어나무의 우점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2) 식물군집구조(상대우점치) 변화

① 졸참나무군집

졸참나무군집은 2003년 조사구 28과 2010년 조사구 7을 

비교하였다. 각 수종별 상대우점치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개서어나무, 사람주나무의 상대우점치가 약간 증가하였다. 
전체 출현종수는 14종에서 20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목층

의 출현개체수가 60개체에서 300개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②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집

졸참나무군집은 2003년 조사구 27과 2010년 조사구 6을 

비교하였다. 수종별 상대우점치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졸참나무, 사람주나무, 나도밤나무 등의 상대우점치가 다소 

증가하였고 개서어나무의 상대우점치는 약간 감소하였다. 
군집 전체의 출현 종수가 13종에서 20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목층의 출현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③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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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명
2003년(19) 2010년(4)

C U S M C U S M
졸참나무 56.47 - 5.42 29.14 46.45 - 27.83 27.86 
느티나무 5.13 36.53 63.80 25.38 29.89 20.66 15.82 24.47 

개서어나무 38.40 26.44 - 28.01 23.66 19.78 - 18.42 
나도밤나무 - 17.55 - 5.85 - 20.35 1.27 7.00 
너도밤나무 - 14.34 - 4.78 - - - -
회잎나무 - - 14.41 2.40 - 1.74 13.49 2.83 
작살나무 - - - - - 5.73 7.84 3.22 

복자기나무 - - - - - 8.89 - 2.96 
때죽나무 - - - - - 5.87 2.80 2.42 

사람주나무 - 5.15 8.13 3.07 - 6.95 0.53 2.41 
쪽동백나무 - - - - - 5.94 0.74 2.10 
기타수종 0.00 0.00 13.71 2.29 0.00 4.10 33.95 7.05 

출현개체수 12 20 76 108 12 32 560 604
출현종수 9 22

표 8.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의 상대우점치 변화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집은 2003년 조사구 2와 2010년 

조사구 2를 비교하였다. 교목층은 개서어나무의 상대우점

치가 감소하였고 졸참나무의 상대우점치가 증가하였으나 

아교목층을 형성하고 있는 개서어나무의 증가로 전체적으

로 개서어나무의 상대우점치가 증가하였다. 출현종수는 5
종에서 10종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목층의 출현개체수가 크

게 증가하였다.

④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

졸참나무-느티나무군집은 2003년 조사구 19와 2010년 

조사구 4를 비교하였다. 수종별 상대우점치는 교목층의 경

우 졸참나무와 개서어나무의 상대우점치가 다소 감소하였

고 느티나무의 상대우점치가 증가하였다. 아교목층은 느티

나무와 개서어나무의 상대우점치가 감소하였으며 나도밤

나무, 복자기나무 등의 상대우점치가 증가하였다. 출현종수

는 9종에서 22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관목층의 출현개

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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