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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산불은 인 , 자연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인간

에게 직 인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

를 교란시키는 가장 큰 원인  하나로 꼽힌다(국립산림과학

원, 2007). 이에 따라 산불에 의한 산림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한 복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요하다. 생태계 복

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사업이므로 복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장 효과 인 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불에 따른 산림 복원 방법은 크게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으

로 나뉘는데, 인공복원은 다시 경 조림, 녹화조림, 사방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복원 방법에 따른 산림 변화에 하여 다양

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어 실제 산불 발생 지역을 상으로 식

생 변화를 장기 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Chen et al., 2014). 

넓은 범 를 장기 으로 모니터링할 때는 성 상 분석이 

많이 활용된다(Kasischke and Hoy, 2007; Leon and Casady, 

2012). 성 상을 이용하면 토지피복의 상태 변화를 시계열

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산불 발생 지역의 복원 

양상을 주기 으로 분석하는데 효과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dsat 상을 이용하여 동해안 산

불 발생 지역의 복원 방법 별 식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복원 

방법 계획 시 의사결정을 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방법  재료

1. 연구 상지

본 연구에서는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일어난 지역  강릉

시 인근을 연구의 상지로 설정하 다. 상지역은 2000년  

규모 산불이 발생한 이후 체계 인 복원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원이 실시되었으며 그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복원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찰하기에 합한 지역으로 단된다. 

그림 1 연구 상지  복원계획 (동해안 산불피해지 공동조사단, 2000)

2. 연구의 방법

산불이 발생한 직후부터 재까지의 식생 변화를 시계열

으로 모니터링하기 해서 Landsat 자료를 활용하여 식생 지

수를 분석하 다. 처음 산불이 발생한 시기(2000년 4월 7일)의 

상과 산불 이후 비슷한 시기의 상  구름의 향이 가장 

은 상을 선택하여 15년간의 변화를 분석하 다.

식생 상태 측에 리 사용되고 있는 지수인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와 Enhanced Vegetation 

Index(EVI)를 활용하여 식생의 변화를 정량화 하 다. NDVI

와 EVI는 다음의 식(1)과 (2)를 활용하여 산정하 다(Mase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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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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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VI값과 EVI값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한 결과 복원의 

방법에 따라서 값의 차이는 존재하 으나, 모든 방법에서 복원 

후 NDVI  EVI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복구 

계획에 따라서 복원을 실시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그림 2). 

그림 2 시계열  식생지수의 복원양상 (상: NDVI, 하: EVI)

자연복원지역의 경우 사방지역  녹화조림지역보다는 식생

의 활력도가 천천히 증가하 는데, 이는 인공 으로 선정된 수

종은 빠르게 성장하여 식생 활력도가 자연복원지보다 높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경 조림지역  생태시업지의 경우 부분

경사가 하고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용하여 복원을 실시하

기 때문에 산림의 활력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된다. 

Ⅳ. 결론

본 연구 결과 복원의 방법에 따라서 산림의 복원경향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자연복원지역의 경우 일부 인공복원양상보

다 식생의 활력도가 낮게 나타났다. 식생의 활력도는 복원의 

방법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자연복원을 통해

서 생물다양성 증 , 유 자원의 보호 등 다양한 생태  가치

가 증 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보다 종합 인 에서 

자연복원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향후 식생 활력

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개별 인자들을 밝 내는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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