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 : 202~204. 2010

Pro. Kor. Soc. Env. Eco. Con. 20(1) : 202~204. 2010

부산 역시 동백섬 문화경 림 조성 방안 연구

A Study on Construction Plan of Cultural Landscape Forest of 
Dongback Island, Pusan
조우1․최진우2․안인수3․염정헌2

1상지 학교 학부, 2도시생태학연구센터 HUNECO, 3(주)토펙 엔지니어링

그림 1. 연구 상지

연구배경 및 목적

동백섬은 옛날에는 섬이었으나 장산폭포를 흘러내린 물

과 좌동 동쪽 부흥봉에서 내려온 물이 합류한 춘천이 좌동, 
중동, 우동지역 충적평야의 모래를 실어내려 육지와 연결된 

육계도(陸繫島)로 남단의 암반 위에는 최치원 선생의 친필

로 전하는 해운대라는 석각이 있다(해운대구정백서, 2006). 
1740년에 기록된 동래부지에는 해운대는 동래부의 동쪽 8
리에 있고 산이 바다속에 든 것이 누에 머리 같고 그 위는 

동백, 두충, 송삼, 초롱 창취로 4계절이 한결같다. 특히, 봄
과 겨울사이 동백꽃이 땅에 쌓여 지나가는 사람과 말발굽에 

밟히는 것이 3～4치나 된다(해운대구정백서, 2006). 현재 

동백섬은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46호로 지정되어 있으

며 2008. 5월부터 2010. 4월까지 2년간 정상부를 중심으로 

20,000㎡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기존에 동백나무가 식재 된 지역과 함께 자연천이가 진

행되는 지역에 대하여 식생구조를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화경관림’은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 고유의 산림을 의미하며, 이경재(1990)등은 속리

산 국립공원 법주사지구의 소나무가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지역의 보존대책이 요구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동백섬의 식생현황 분석을 통하여 잠재자연식

생을 예측하고 고찰된 과거 동백섬의 경관을 고려한 문화경

관 회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조사대상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동백섬 전체지역이며, 면적은 1.51㎢ 이다.

2. 조사분석방법

1) 비오톱 조사분석

동백공원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 및 현존식생현황은 

1/2,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였으며, 식생 관리지역 현황을 

표시하였다. 블록 최소규모는 20m×20m를 기준으로 하였

다. 분석방법으로서 관리지역과 미관리지역 내 식생분포현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Arc view 3.3을 이용하여 산림지역 

현존식생도와 산림관리도면을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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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산시 해운 구 동백섬 토지이용 황 그림 4. 부산시 해운 구 동백섬 산림지역 리 황

그림 3. 부산시 해운 구 동백섬 산림지역 존식생 황

2) 식물군집구조 조사분석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동백섬 내 산림지역 중 자연휴식년

제 적용 지역에서 관리 및 미관리 지역을 구분하여 실시하

였고 20m×20m(400㎡) 크기의 방형구 14개소를 설정하였

다. 또한, Curtis and Mcintosh(1951)를 응용한 상대우점치

(Park et al., 1987)를 분석하였다.

3) 잠재자연식생 분석

잠재자연식생 분석은 지형 및 온도지수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존식생의 종조성 및 층위구조를 통해 천이과정

을 추정하여 작성된 부산광역시 잠재자연식생도(김종원, 
2006)를 활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비오톱 

1)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 해안암반, 조경수식재

지, 산책로, 도로, 시설지 등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산림은 

전체의 51.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외 해안암반 

14.77%, 조경수목식재지 13.56%, 산책로 9.43%, 시설지 

5.56%, 도로 5.50%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2) 현존식생 현황

현존식생은 전체 지역 중 본 연구의 중점대상지로 설정한 

산림지역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면적은 

67,826㎡ 이었다. 이 중 교목층에서는 곰솔이 분포한 지역

이 전체의 97.1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아교목층에서 동백

나무, 사스레피나무, 사철나무, 광나무 등이 다양하게 분포

하고 있었다. 특히, 동백나무가 57.57%, 사스레피나무가 

19.87%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3) 산림 관리지역 현황

동백섬의 산림지역은 아교목층에 동백나무를 식재한 지

역과 관목층을 관리한 지역 등 관리지역과 아교목층에 사스

레피나무가 우점하는 미관리지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

다. 관리지역은 전체 산림지역의 43%이었고, 미관리지역은 

57%로 분포하였다.
관리지역과 미관리지역 내 식생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

하여 산림지역 현존식생현황도(그림 3)와 산림지역관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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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그림 4)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관리

지역 내 식생유형 중 곰솔-동백나무군락은 84.28%로서 가

장 넓게 분포하였고, 미관리지역 내에서는 곰솔-동백나무군

락이 37.43%, 곰솔-사스레피나무군락이 34.87%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구분 유형 면적(m2) 비율(%)

산
림

관
리
지
역　

곰솔-곰솔 598 2.05 
곰솔-대나무 336 1.15 

곰솔-동백나무 24,579 84.28 
곰솔-살구나무 2,273 7.79 

기타산림 1,379 4.73
소계 29,165 100.00 

미
관
리
지
역

곰솔-광나무 1,933 5.00 
곰솔-동백나무 14,471 37.43 
곰솔-벽오동 1,363 3.53 

곰솔-사스레피나무 13,480 34.87 
곰솔-사철나무 4,453 11.52 
곰솔-팽나무 422 1.09 
기타산림 2,539 6.57

소계 38,661 100.00 

표 1. 산림 리  미 리지역 내 존식생 황

2. 군집구조 

자연휴식년제 구역 내 총 14개의 조사구를 설정하였고, 
그 중 관리지역이 9개소, 미관리지역이 5개소 이었다.

1) 상대우점치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교목층에서는 관리지역과 미관리

지역 모두 곰솔이 우점하였다. 아교목층에서는 관리지역 내 

동백나무의 비율이 88.4%로 높게 나왔으며, 사스레피나무

는 7.38%로 분포하였다. 이는 자연휴식년제 이전에 식재 

된 동백나무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관리 지역에서는 

사스레피나무의 비율이 78.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으며, 동백나무가 12.74%로 분포하였다. 특히, 아교목층에

서 후박나무가 일부 출현하고 있었다. 관목층에서는 관리지

역의 경우, 국수나무가 31.55%의 분포를 보였고, 광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가시나무, 후박나무, 호랑가시나

무 등 상록활엽수가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미관리지역에서

는 광나무가 67.00%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으며, 사스레피

나무, 팔손이, 동백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역시 상록활엽

수들이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이를 통하여 약 2년 동안의 자연휴식년제를 통하여 교목

성상의 후박나무, 가시나무 등이 출현하였으며, 관목성상의 

광나무, 사스레피나무, 호랑가시나무 등 상록활엽수들도 다

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 잠재자연식생

잠재자연식생분석 결과, 동백섬은 중부산권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잠재자연식생 유형상 대부분 동백나무군강, 후
박나무림의 저해발 산지-구릉지 상록활엽수림지역에 포함

되었다(김종원, 2006).

3. 관리방안수립

문화경관림의 복원을 위한 목표군집은 잠재자연식생분

석결과와 우리나라 동백나무림에 대한 군락분류(진영규 등, 
2005)에 따라 동백나무-후박나무 군집으로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하여 총 2단계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서 곰솔림을 유지하면서 아교목층 및 관목층에서 

동백나무, 후박나무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층관리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 곰솔의 일부를 간벌하여 후박나무와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동백나무-후박나무 군집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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