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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species composition table, the forest community of Mt. Yeonginsan were classified into

Quercus mongolica community, Pinus densiflora community, and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The

importance value of the study community was 73.55, 36.28, 29.87, 25.07, 24.88, and 21.25 in Quercus

mongolica, Quercus serrata,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Larix leptolepis, and Quercus acutissima,

respectively. According to breast diameter analysis, the importance value of Quercus mongolica,

Quercus acutissima and Quercus serrata continuously increase.

Key Words：DBH analysis, Vegetation classification.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와 생물다양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

조되고 있다. 산림은 휴식공간 제공, 공해저감,

소음감소, 온도유지, 임산물 공급 등 인간의 활용

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사회로 발전하면

서 파생되는 여러 환경문제와 인구의 증가, 그

에 따른 산림에 대한 수요변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최근의 경향은

다양한 산림기능과 생태적으로 안정되며 지속

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영체계를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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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7'06.5"

Figure 1. Sample plots at Younginsan forest.

있다. 산림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생태적으

로 안정된 산림을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는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산림구조를 지양하고

천연갱신에 의한 산림발달을 도모하거나 혼효

림의 조성, 그리고 각각의 입지에 잘 적응된 수

종의 육성 등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산림관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산

림생태계 내의 식물군락의 입지조건, 수종과 입

지조건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지피식물종들의

생태에 관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조사 연구가 시

급하다.

본 조사지인 영인면 아산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

는 영인산(표고 360m)은 높지는 않지만 매우 가

파른 산으로 정상에는 우물이 있어서 큰 가뭄이

있을 때 기우제를 지내던 산이다. 예로부터 산이

영험하다 하여 영인산이라 부르고 있다. 산 정상

에는 남북으로 펼쳐진 백제 초기의 석성으로 추

정되는 영인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영인산은 식물군계상 한반도의 온대남부에 위

치하고 있으나 온대중부지역과 인접하여 식물상

이 다양한 편이다. 그러나 행락객들의 여가장소

로 이용되는 곳이어서 식생의 관리와 감독이 절

실히 필요하다. 이 지역에 대한 식생의 연구는 이

상명과 김호준(2001)이 영인산의 식물상을 보고

한 것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인산내의 비교적 산림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식물군락을

구분하고 각 군락의 식생구조와 입지특성을 밝혀

생태적 산림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조사 및 연구방법

1.조사지의 개황

영인산은 북위 36°49′76.6″～36°51′15.4″, 동

경 126°56′39.7″～126°57′74.9″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며, 행정구역 상으로는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속하고 있다.

영인산은 식물분포 구계상 북대식물계의 중일

구계역에 속하고 냉온대 낙엽활엽수림대의 온대

중부에 속하며, 주요 수종으로 신갈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조

림수종으로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이 분

포하고 있다.

조사지역에 인접한 천안지역의 기상청 자료

(1971～2000)에 의하면 연평균 기온은 11.6℃이

고, 연평균 강수량은 1,229mm이다(기상청, 2001).

-36°4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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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생 및 입지환경 조사

식생조사는 2004년도에 산화에 의해서 식생이

소실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2005년 9월에서 10

월 사이에 15m×15m의 방형구 21개를 설치하고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방형구법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다(Figure 1).

식물사회학적 방법은 Braun-Blanquet(1964)의 7

단계 구분법을 변형한 Dierssen(1990)의 9단계 구

분법을 사용하여 조사구 내의 출현종을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또한 방형구법은 흉고직경 2cm 이상의 수

목을 대상으로 매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입지환

경 요인으로는 조사지의 방위, 경사 및 해발고를

측정하였다. 식생자료의 분석은 Ellenberg(1956)

의 표작성법에 의하여 군락을 구분하였으며,

SORT 3.3 프로그램에 사용하여 총합상재도표를

작성하고 군락간의 종 조성을 비교하였다.

3.중요치 분석

산림군락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2cm 이상의 매목 조사에서 얻

은 자료를 이용하여 Curtis와 McIntosh(1951)의

방법에 따라 중요치를 산출하였고, 흉고직경급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군락 분류

총 21개의 조사구를 대상으로 Ellenberg(1956)

의 표작성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영인산 지역

의 산림군락은 신갈나무군락(Quercus mongolica

community), 소나무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

및 상수리나무군락(Quercus acutissima community)

으로 구분되었다(Table 1).

1) 신갈나무군락(Quercus mongolica community)
영인산 부근의 북사면에 주로 우점하는 신갈

나무군락은 해발고 176～273m(평균 217m)로 다

른 군락보다 높은 고도에 주로 분포하였으며, 경

사는 22～36°(평균 30°)로 다소 급하고, 조사구

당 평균 출현종수는 27종으로 3개의 군락 중 가

장 적었다.

군락 구분종으로는 신갈나무 외에 병꽃나무,

팥배나무, 굴피나무, 산벚나무이다. 총 12개의 조

사구가 이 군락에 포함되었으며, 평균 피도는 교

목층 77%, 아교목층 20%, 관목층 60%, 초본층

41%로 조사되었다. 신갈나무군락에서는 교목층

에는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가 우점하고, 아교목층

에는 산벚나무가 우점하였다. 관목층에는 신갈나

무, 병꽃나무, 국수나무, 진달래, 생강나무, 산딸

기, 덜꿩나무가 우점하였고, 초본층에는 그늘사

초, 땅비싸리, 맑은대쑥, 족제비고사리, 고비가

우점하였다.

신갈나무는 해발고가 높고 비교적 비옥한 입

지에서 피도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송호경 등

(2001a)은 계룡산국립공원 내 군사보호구역 일대

의 조사에서 신갈나무군락은 타 군락과 비교하여

해발고가 높은 지역(685m)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조사에서 신갈나무군락

의 해발고가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다. 또

한 Yee(1998)는 오대산지역에서 해발고가 증가

함에 따라 신갈나무의 빈도와 피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신갈나무군락은 해발고가

다소 높은 북사면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소나무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
이 군락은 주로 해발고 105～107m(평균

141m)의 비교적 낮은 지역에서 출현하였으며 경

사도는 17°～31°(평균 25°)로 대체로 완만한 지

역에서 분포한다. 군락의 구분에 이용된 조사구

는 5개소이며 조사구당 평균 출현종수는 30종이

고, 교목층의 수고는 12～18m(평균 14m)로 조사

되었다.

군락 구분종으로는 소나무, 난티잎개암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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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egetation table of forest community on Yeonginsan.

A：Quercus mongolica community

B：Pinus densiflora community

C：Quercus acutissima community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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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Topography：US-Upper solpe, MS-Middle solpe, LS-

Low slope.

다. 이 군락의 평균 피도는 교목층 74%, 아교목

층 32%, 관목층 74%, 초본층 34%로 나타났다.

소나무군락에서는 소나무, 졸참나무, 리기다소나

무가 교목층에서, 때죽나무, 졸참나무, 노간주나

무가 아교목층에서 우점하였다. 관목층에서는 국

수나무, 진달래, 졸참나무, 때죽나무, 청미래덩굴,

밤나무, 신갈나무가 우점하였고, 초본층에서는

노루발풀, 댕댕이덩굴, 남산제비꽃, 새가 우점하

였다.

특히 소나무는 관목층과 초본층에서 치수가

거의 출현하지 않고 있어 참나무류와의 경쟁에서

점차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군

락의 아교목층에서 때죽나무의 피도가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는데, 최송현과 조현서(2001)의

결과에서도 동학사와 남매탑 구간의 산림군집에

서 소나무군락의 아교목층에 때죽나무의 상대우

점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

송호경과 신창남(1985)이 때죽나무는 적습한 입

지에 분포한다는 보고로 볼 때, 해발고가 다소 낮

은 적습한 입지의 아교목층에 때죽나무가 다수

출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상수리나무군락(Quercus acutissima community)
이 군락은 남사면과 북사면에 고루 분포하고

해발고는 135～270m(평균 195m)로서 본 조사지

역 중 중간 정도의 해발고에 분포하고 있으며, 정

태현과 이우철(1965)은 한국산림식물대 및 적지

적수론에 관한 연구에서 상수리나무는 참나무류

중에서 해발고가 가장 낮은 곳에 분포하는 수종

이라 하였고, 대전 갑하산과 우산봉의 산림군락

에 관한 연구(김효정․송호경, 2002)에서도 해발

고 190～294m(평균 220m)에 상수리나무군락이

출현하였다. 금병산과 적오산․도덕봉 일대에서

도 이 군락은 220～305m(평균 250m) 사이에 주

로 나타났으며(김효정 등, 2002), 또한 대덕연구

단지의 산림식생에 관한 연구(송호경 등, 2001b)

에서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이 출현하였는

바 상수리나무군락은 해발고가 낮은 지역이나 도

시 근교 및 야산에서 산림을 구성하는 주요군락

이라 할 수 있다.

이 군락이 분포하는 지역의 평균 경사는 22°로

다소 완만한 편이다. 군락의 구분에 이용된 조사

구는 4개소이고, 조사구당 평균 출현 종수는 30

종이며, 교목층의 수고는 12～20m(평균 17m)로

조사되었다.

이 군락의 평균 피도는 교목층 75%, 아교목층

14%, 관목층 75%, 초본층 35%로 조사되었다. 상

수리나무군락에서는 교목층에서 상수리나무, 일

본잎갈나무, 소나무가, 아교목층에서 때죽나무,

졸참나무가, 관목층에서는 국수나무, 졸참나무,

아까시나무, 산초나무, 진달래, 청미래덩굴이, 초

본층에서는 그늘사초, 새, 족제비고사리, 청가시

덩굴, 주름조개풀이 우점하였다.

2.중요치 분석

영인산 산림식생 중에서 흉고직경(DBH) 2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Table 2), 신갈나무가 중요치 73.55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졸참나무 36.28, 소나무 29.87, 리기

다소나무 25.07, 일본잎갈나무 24.88, 상수리나무

21.25, 아까시나무 19.05, 밤나무 12.10, 때죽나무

9.42, 산벚나무 7.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참나무류의 중요치가 131.08로 영인산

의 산림식생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소나

무의 중요치는 29.87로 영인산 산림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참나무류가 우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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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ortance value of major tree species at

Yeonginsan.

Species R.F R.C R.D I.V

Quercus mongolica

Quercus serrata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Larix leptolepis

Quercus acutissima

Robinia pseudoacacia

Castanea crenata

Styrax japonica

Prunus sargentii

Juniperus rigida

Sorbus alnifolia

Lindera obtusiloba

Alnus hirsuta

Alnus japonica

Quercus variabilis

Platycarya strobilacea

Rhododendron mucronulatum

Fraxinus rhynchophylla

Symplocos chinensis for. pilosa

Maackia amurensis

Ulmus davidiana var. japonica

Aralia elata

11.81

12.60

7.87

7.09

5.51

5.51

8.66

6.30

6.30

3.94

3.94

3.15

3.94

3.15

1.57

0.79

1.57

1.57

1.57

0.79

0.79

0.79

0.79

34.46

11.28

12.59

10.63

10.52

7.47

3.63

2.70

0.36

0.94

0.34

0.88

0.08

0.52

1.18

1.35

0.57

0.03

0.02

0.01

0.10

0.10

0.22

27.28

12.40

9.41

7.35

8.85

8.27

6.75

3.11

2.76

3.02

2.97

1.60

1.24

0.86

1.08

0.68

0.40

0.48

0.27

0.45

0.32

0.30

0.15

73.55

36.28

29.87

25.07

24.88

21.25

19.05

12.10

9.42

7.90

7.25

5.63

5.26

4.53

3.84

2.82

2.54

2.09

1.86

1.24

1.21

1.19

1.16

Total 100 100 100 300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일

본잎갈나무, 아까시나무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방조림 등으로 이들 수종을 식재한 결과

라고 생각된다.

3.흉고직경급 분석

영인산 산림식생 중에서 중요치가 높은 신갈

나무, 졸참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

나무, 상수리나무의 6종에 대한 흉고직경급별 분

포도를 작성하였다(Figure 2).

상기 6종의 중요 수종 중 신갈나무, 상수리나

무, 졸참나무는 어린 개체와 큰 개체의 밀도가 낮

고 중간 개체의 밀도가 높아 정규본포형의 밀도

를 나타내고 있으나, 신갈나무와 상수리나무는

Figure 2. DBH distribution of major species in tree

species of the Yeonginsan forest community.

밀도가 높은 흉고직경급이 11cm～15cm로 성목

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졸참나무는

밀도가 높은 흉고직경급이 6cm～10cm로, 이들

참나무류의 중요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

나무는 어린 개체와 큰 개체의 밀도가 낮고, 중간

개체(흉고직경급 16cm～20cm)의 밀도가 높은

정규 분포형의 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종

의 밀도는 참나무류보다 낮아 이들의 중요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졸참

나무의 참나무류가 계속해서 우점할 것으로 판단

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영인산의

산림식생을 대상으로 21개소의 조사구를 설치하

고 식물사회학적 방법과 방형구법으로 군락을 분

류하고 임분 특성을 분석하였다.

1. 식물사회학적 분석 결과 산림군락은 신갈나

무군락(Quercus mongolica community), 소나무

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 및 상수리나무

군락(Quercus acutissima community)으로 구분되

었다. 신갈나무 군락의 평균피도는 교목층이

77%, 아교목층이 20%, 관목층이 60%, 초본층이

41%이었고, 소나무 군락의 평균피도는 교목층이

74%, 아교목층이 32%, 관목층이 74%, 초본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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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었으며, 상수리나무 군락의 평균피도는 교

목층이 75%, 아교목층이 14%, 관목층이 75%, 초

본층이 35%로 나타났다.

2. DBH 2cm 이상의 수목을 대상으로 중요치

를 분석한 결과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73.55로 가

장 높았고, 졸참나무 36.28, 소나무 29.87, 리기다

소나무 25.07, 일본잎갈나무 24.88, 상수리나무

2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영인산 산림의 주요 우점종인 신갈나무, 졸

참나무,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상

수리나무의 흉고직경급을 분석한 결과, 신갈나

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의 중요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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