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천연기념물 제191호 한란 (C. kanran) (Makino, 1902)

은 제한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서식 환경에 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며(Lee et al., 1981; Lee, 2004), 특히 한란

개체군 구조와 특성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란은 우리나라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의 남부

지방 그리고 만 등의 지역에 분포하는 상록성 초본이

며, 상록활엽수림 및 낙엽활엽수림에 분포한다 (Cribb

and Bell, 1999; Tsuji and Kato, 2010). 우리나라에서는

야생 조건에서 개화를 관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란 보호구역(천연

기념물 제432호)에서 일부 개화가 관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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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no population ecological research on the natural monument (No. 191) Jeju Cymbidium
kanran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pulation structure and fine-scale habitat affinity of C.
kanran in Sanghyo-dong, Jejudo Island from Oct. 2013 to Feb. 2014. We observed total of 1,237 individuals
(4,341 pseudobulbs) of C. kanran (989.6 population ha-1) within (1.25 ha) and only 17 (1.4%) individuals were
inflorescent. In 60.9% of the entire populations, disease symptoms such as spots and blight leaves were
observed. C. kanran populaton exhibited reverse-J shaped size distribution based on leaf area classes as
individual size parameter. The three size related attributes of C. kanran (no. of pseudobulb rs==-0.159, no. of
leaves rs==-0.148 and leaf arera rs==-0.114) and soil temperature revealed a negative relationship (p⁄
0.0001). Most of C. kanran (95.4%) were grown under Castamopsis cuspidata and spatially, C. kanran were
strongly clumped at all distances. Population characteristics of C. kanran in the study area were likely
originated from species habitat affinity and successional environment. Through this study, base line data for C.
kanran’s habitat monitoring was established and conservation measures based on population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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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란은 제주 한라산 남쪽 사면에 해당하는 서귀포시

일원의 해발 120~850 m 사이의 상록수림 또는 상록

수와 낙엽성 수목의 혼합림 지 에 분포한다. 그러나 주

변 환경 변화 및 개발 그리고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수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Lee, 2004). 이러한 개체

군 및 자생 환경 감소로 인하여 한란은 산림청 희귀식

물 (KNA, 2008) 및 환경부 적색자료집 (NIBR, 2012)에

기재되었으며, 환경부 법적보호종 1급 및 CITES에 포

함되어 있다. 

한란은 자생지에서 개화 및 종자 성숙이 관찰되지 않

으므로 서식지 내에서 매토종자 형성이 매우 제한적이

다. 따라서 종자 발아에 의한 개체 정착 가능성은 낮아,

개체 속성에 의해 개체군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한란은 불법 채취 가능성이 극도로 높으

며, 주요 서식지인 제주도 저지 에 한 개발압력 역시

높다. 

한란은 종 자체 및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종 생태에 한 연구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해외의 한란 개체군 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들며, 한란

매개충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Tsuji and Kato,

2010). 한란은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에 넓게 자생하고

있으나 자생 환경과 개체군 생태에 한 관찰과 보고는

행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화재청

과 서귀포시의 협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 상효동 한란 보호구역 내 한란

개체군을 상으로 개체군 구조 및 미세서식환경을 분

석하여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 다. 연구의 주요 목적

은 1) 보호구역 내 한란 개체군 구조, 2) 식생, 자생지 광

환경 및 토양환경에 한 한란의 미세 서식처 선호성,

그리고 3) 한란의 공간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4) 한란 개

체군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한란 보호구역을 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현장 실험을 실시하

다. 조사 시기는 한란의 개화기에 해당한다. 상효동

한란 보호구역은 약 40 ha의 크기이며, 한란은 보호구역

내 일부 구역에 집중적으로 자라고 있다. 한란이 집중적

으로 생육하고 있는 공간은 펜스를 통하여 6개 구역으

로 세분되어 있으며, 일부 구역은 기증된 한란을 식재한

공간이다. 

서귀포지역의 1961년부터 2013년의 평균기온 및 평

균연강수량은 각각 16.3�C 및 1,844 mm로서 제주도 평

균 (15.1�C 및 1,438.4 mm)보다 높은 다우지역이며, 난

온 림 (warm temperate forest)에 속한다. 최근 서귀포

지역에서 평균기온, 온난야율(Warm nights), 열 야일수

(tropical nights) 등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

며, 최저기온의 변화가 최고기온의 변화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0).

상효동 한란 보호구역은 구실잣밤나무림과 곰솔림, 그

리고 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돈내코 계곡을 따라 형성

된 좁은 띠 모양이다. 한란은 주로 구실잣밤나무림과 곰

솔림에 걸쳐 자라고 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과거 한

란 보호구역 부근은 주로 소나무류로 이루어진 연료림

으로 이용되었고, 소나무 아래에서 주로 한란이 관찰되

었으며, 야생 개화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고 한다.

2. 비생물 요인

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의 미세 미생물 환경을 분석

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한란자

생지의 임내 광량(mol m-2 d-1), 수관열림도(%), 토양 습

도 (%) 및 온도 (�C)를 측정하 다. 광량 및 수관열림도

는 한란자생지 45개 지점에서 어안렌즈 이미지 (Canon

5D-Mark III, Sigma 8 mm 1 : 3.5)를 수집한 후, Gap Light

Analyzer 2.0 프로그램의 standard overcast sky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Frazer et al., 1999). 어안렌즈 촬

은 상의 상단이 북쪽이 되도록 고정하여 촬 하 으

며, 상분석시 좌표와 해발은 중간값을 사용하 다. 식

물의 생장기간 설정은, 낙엽활엽수 아래 상은 4월 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상록활엽수 아래 상은 1월 1일부

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 다. 토양 온도 및 습도는 1구

역부터 7구역까지 계곡부, 중심부, 임연부 3지점에서 약

10 m 간격으로 토양수분계 (AQUATERR EC-300)을 이

용하여 120개 지점에서 측정하 다. 측정은 프로브(pro-

be)를 증류수로 보정 후 토양속에 15~20 cm 삽입 후

측정하 으며, 측정센서가 안정화 될 때까지 2분 기한

후 값을 기록하 다. 각 비생물 환경인자의 측정 지점을

이용하여 Arcgis 10.1의 IDW (Inverse Distance Weight-

ed) 보간법을 적용한 후, 환경 인자 별 spatial distribution

map을 작성하 다. 작성된 보호구역 내 환경인자 값을

각 한란 개체의 비생물 환경 값으로 설정하여 한란 개

체 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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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체군 구조

한란 개체군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체 수, 개화 개

체 수, 위인경 (pseudobulb) 수, 잎 길이 (cm) 및 엽면적

(cm2), 그리고 잎 피해 유무를 측정 및 관찰하 다. 그리

고 모든 한란 개체의 individual distribution map을 작

성하 다. 잎 길이는 개체를 구성하는 각 위인경에서 가

장 긴 잎을 상으로 측정하 으며, 잎 넓이는 50개체

를 상으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취하 다. 앞의 두 값

을 토 로 각 개체의 엽면적(cm2)을 구하 다. 

엽면적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엽면적(Leaf area, cm2)==αβπ

여기에서, α==장축 반지름, β==단축 반지름, 그리고 π

==3.14이다. 

측정된 한란 개체 속성을 바탕으로 개체군 구조를 분

석하 다. 기본적으로 한란의 위인경 수 및 잎 수, 그리

고 엽면적과 같은 크기와 관련된 항목들은 개체의 연령

및 성숙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군 연

령 구조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란 개체 크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엽면적을 표값

으로 삼았으며, 측정된 전체 값의 범위를 5 등분하여 개

체 크기 (소형, 0~50 cm2; 준중형, 51~100 cm2; 중형,

101~200 cm2; 준 형, 201~300 cm2; 형, 301 cm2 이

상) 분포를 분석하 다. 한란의 상태이상은 건강, 전체

잎마름, 부분 잎마름, 반점, 뒤틀림, 절단, 고사 등의 7개

형질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4. 미세 서식처 선호성 및 공간 분포 양상

한란의 미세 서식처 선호성은 비생물 환경 및 한란의

상관관계, 그리고 교목 선호성에 하여 평가하 다. 측

정된 한란 속성과 비생물환경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Spearman Rank Sum Coefficient (rs)를 통하여 분석하

다.

한란 보호구역의 주요 구성 식생인 상록활엽수림인

구실잣밤나무림과 하록활엽수와 상록침엽수가 혼합된

곰솔-상수리나무림의 두 가지 서식지 유형에 한 한란

의 선호성을 분석하 다. 먼저, 보호구역 내 구실잣밤나

무의 수관 연결선 및 줄기 연결선의 두 선을 설정한 후,

두 유형의 연결선 좌우에 분포하는 한란의 수를 분석하

다. 그리고 각 연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간격으로 분

포하는 한란 개체수를 또한 측정하 다(Fig. 1).

한란 식재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란 개체들을 상

으로 공간분포 양상(집중, 무작위 및 규칙 분포)을 분석

하 다. 공간분포 양상은 일반적으로 단변량 및 이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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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rt of spatial distribution of C. kanran based on leaf area classes and linked line of stem (red) and canopy (green) of Castanopsis
sieboldii as broad-leaved evergreen tree species in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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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양상분석에 사용되는 Ripley’s K function (Ripley,

1976; Haase, 1995; Dale, 1999)을 이용하 다. 분석은

한란 개체군의 분포 양상을 위한 단변량 분석, 그리고

한란 주요 수종 (구실잣밤나무 및 한란)과의 분포 양상

을 위한 이변량 분석을 수행하 다. 

기초 통계분석은 SPSS 11.0, 거리에 따른 한란의 분

포는 Arcgis 10.1의 buffer 기능, 그리고 공간분포 양상

은 SPPA 2.0 (Haase, 2001)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결 과

1. 비생물 환경

한란 보호구역의 토양 온도는 평균 16.5�C, 토양습도

는 평균 37.3%이었고, 수관열림도 평균은 15.5%, 그리

고 임내 광량은 광량은 평균 8.5 mol m-2 day-1로 분석

되었으며, 공간분포 양상을 다시 분석하 다(Fig. 2).

2. 한란 개체군 구조

돈내코 한란 보호구역에서 모두 1,237개체(989.6개체

ha-1)의 한란이 확인되었으며, 5구역 806개체, 2구역

152 개체, 6구역 115개체, 4구역 98개체, 1구역 45개체,

그리고 3구역 21개체의 순으로 관찰되었다(Table 1 and

Fig. 3). 조사 기간 중 확인된 개화 개체는 17개체이다. 

각 한란 개체의 평균 위인경(pseudobulb) 수는 3.5개,

평균 엽 수는 2.6장, 그리고 평균 엽장은 28.7 cm로 나

타났다. 포엽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위인

경 발생율은 평균 6.7%이었으며, 5구역에서 16.9%로

가장 높았다. 잎마름, 반점, 뒤틀림, 절단 및 고사 등의

형질로 판단한 상태이상 유무는 약 70%의 개체에서 발

견되었으며, 6구역에서 70.8%로 가장 높았고, 1구역에

서 47.4%로 가장 낮았다. 한란 상태이상 항목 중 끝마

름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으며, 마

름, 반점, 그리고 뒤틀림 등의 순으로 높았다(Fig. 4). 

측정된 한란의 전체 엽면적 범위를 형 준 형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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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abiotic factors (soil temperature and humidity and light availability and canopy openness) in C. kanran
habitat by IDW (Inverse Distance Weighted) interpolation method.

(a) Soil temp. (�C) (b) Soil humidity (%)

(c) Canopy openness (%) (d) Transmitted light (mol m-2 day-1)



준중형 소형의 5개 구간으로 구분한 후, 크기 분포를 분

석하 다 (Fig. 5). 전체적으로 소형 개체 (30%)가 가장

많고, 준중형 (28%), 중형 (24%), 준 형 (9%) 및 형

(9%)의 순으로 많았다. 1구역, 5구역 및 6구역의 경우

전체적인 크기 분포 양상 (역-J형)과 동일하게 나타났으

며, 3구역 및 4구역에서는 중형 개체가 가장 많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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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Population size and attribute of C. kanran.

Number of 
Number of Number of 

Mean number of 
Mean number 

Mean of Shoot Number of
Section individuals

flowering pseudobulbs
pseudobulbs per 

of leaves
leaf length generation individuals in

(/ha) individual (cm) (%) *disorder (%)

1
45

- 114 2.5 2.8 26.8 8.8
47.4

(1,125) (52.6)

2
152

- 826 5.4 2.8 30.9 7.7
56.7

(2,171.4) (43.3)

3
21

- 82 3.9 2.6 33.5 3.7
64.6

(233.3) (35.4)

4
98

1 404 4.1 2.7 31.7 1.7
59.5

(1,960) (40.5)

5
806

16 2,572 3.2 2.5 30.9 16.9
66.6

(2,302) (33.4)

6
115

- 343 3.0 2.5 18.6 1.5
70.8

(176.9) (26.2)

Total
1,237

17 4,341 3.5 2.6 28.7 6.7
60.9

(989.6) (38.6)

*Disorder (all-blight, blight, tail-bright, spot, leaf distortions, good, cutted)

Fig. 3. Spatial distribution of C. kanran in Sanghyo-dong habi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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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봉형 분포를 보 다. 

3. 미세 서식처 선호성

한란 자생지 환경 인자 (광량, 수관열림도, 토양 온도

및 습도) 및 한란 개체 속성(윈인경 수, 잎 수 및 엽면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Table 2). 토양온도는 한

란 개체 속성(위인경 수 rs==-0.159, 잎 수 rs==-0.148,

그리고 엽면적 rs==-0.114)과 약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

었고, 광량 및 수관열림도와 역시 약한 음의 상관을 나

타내어 (rs는 -0.088에서 -0.014 범위) 큰 한란 개체들

은 비교적 토양온도가 낮은 곳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

다. 

구실잣밤나무 수관 및 줄기 연결선에 한 한란의 공

간 선호성을 분석한 결과, 구실잣밤나무의 줄기 경계를

기준으로, 한란은 돈내코 계곡에 접한 구실잣밤나무림

역에 60.3%, 그리고 곰솔림 역에 39.7%가 분포하

여 약 2배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구실잣밤나무 수

관 경계를 중심으로, 구실잣밤나무림 수관 아래에 부

분(95.4%)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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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osition of the health status of C. kanran based on
seven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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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af area classes distribution of C. kanran in prot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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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 kanran’s individual size and en-
vironment parameters.

Number of Number of 
Leaf area

pseudobulbs leaves

Transmitted light -0.088** -0.066* -0.031
Canopy openness -0.075* -0.074* -0.014
Soil humidity 0.031 0.040 0.042
Soil temperature -0.159** -0.148** -0.114**

*==p⁄0.05, **==p⁄0.0001



구실잣밤나무 수관 연결선 (canopy line)으로부터의

거리 별 한란 분포는 부분의 개체가 상록활엽수인 구

실잣밤나무 아래 위치한다는 것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구실잣밤나무 줄기 연결선(stem line)의 경우, 거리 증가

에 따른 한란 분포는 양방향 모두 거리가 증가함에 따

라 개체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 다(Fig. 6). 

4. 한란의 공간 분포 특성

조사구역 내에서, 식재된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한란

(일변량), 그리고 한란과 곰솔 및 구실잣밤나무 (이변량)

를 상으로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 (Fig. 7). 조사

구역의 한란은 모든 거리 척도에서 강하게 모여서 자라

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7a). 한란은 곰솔 및 구실잣

밤나무 모두 강한 공간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Fig. 7a,

7b). 

고 찰

1. 한란 개체군과 환경

돈내코 계곡에 인접한 상효동 한란 자생지에서 모두

1,237개체 (989.6개체 ha-1)의 한란을 관찰하 다. 1구역

의 식재한 45개체를 제외하면 1,192개체가 자연집단을

이루고 있다. 상효동 한란 개체군은 오랜 기간의 보호

관리로 인하여 높은 개체 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

는데, 제주도의 다른 자생지에는 상효동과 같은 많은 수

의 개체가 집단을 이루는 것을 관찰하지 못하 다. 따라

서 제주도 내 한란 자생지 및 개체군에 한 조사를 통

하여 상효동 개체군의 도 수준에 한 평가가 추가적

으로 필요하다. 

여름철 기상조건은 한란의 화아 발달 및 생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Lee et al., 1981). 2013년 서귀포

시의 여름 7월, 8월 및 9월의 일평균온도를 살펴본 결

과 평균온도 30�C 이상의 일 수는 92일 동안 5일 있었

으며, 측정최고온도 30�C 이상의 일 수는 59일이었다

(KMA, 2013). 그리고 자생지 내 미세기후 측정장치

(HOBO)를 이용한 측정기간 동안의 최저 일평균 습도

는 55.6%로서 70% 이하로 떨어진 날은 62일 동안 14

일로서 겨울철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한란 자생

지의 공중습도는 서귀포시 보다 약 15% 높으므로 자생

지의 여름철 공중습도가 70% 이하로 빈번히 떨어지지

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한란 개체 중 60.9%에서 반점 및 잎마름 등

의 엽고병이 관찰되었다. 과거 상효동 지역의 한란 조사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인접한 난 증식원 등에서

전파되어 온 병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약 조직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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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nivariate spatial distribution for C. kanran (a) and bivari-
ate spatial associations between C. kanran and P. thunber-
gii (b) and C. sieboldii (c) and confidence envelopes. Val-
ues of L (t) outside the confidence envelope indicate signi-
ficant departures from random: aggregation if above and
repulsion if below the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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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부병은 어린 잎의 기부에서 주로 관찰되었는데,

이 병은 자방 역시 가해할 수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한란의 개화개체를 보면 2012년 100여 개체가

넘는 한란이 개화한 것과 비교하여, 2013년 개화 개체

는 17개체 (1.4%)를 확인할 수 있었다 (Seogwipo-si,

2014). 한란의 매우 낮은 개화율은 해충 (난꽃 굴파리

[가칭]) 활동, 화아 분화에 향을 미치는 여름철 고온,

그리고 이전 해(2012년) 집단 개화로 인한 양분소모 등

을 생각할 수 있다. 

2012년은 난꽃 굴파리 (가칭)의 한란 가해를 억제하

기 위해 여름에 개체 보호망을 설치 한 후 많은 개체가

개화에 성공하 다. 2013년은 이러한 개체 보호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난꽃 굴파

리 (가칭)는 한란의 꽃 뿐만 아니라 자방에도 가해를

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보춘화와 금난초 등 상효동 한란

자생지 내에 자라고 있는 모든 난초과 식물을 기주로 생

활사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Seogwipo-si, 2014).

8월말, 일찍 성숙한 한란의 꽃 에서도 난꽃 굴파리(가

칭) 성충의 우화공이 관측되므로, 이 시기 이전부터 한란

에 한 가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된 한란의 전체 엽면적 범위 (소형, 준중형, 중형,

준 형 및 형)를 토 로 크기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

체적으로 역-J자 형태를 나타내어, 지속적으로 작은 개

체들이 이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도

가 낮은 소나무 연료림에서 자연림으로 천이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자생지 환경 변화에 한란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미세 서식 환경과 한란

한란 자생지 내 일부 공간(5구역 및 6구역)에서 작은

개체(소형 및 준중형)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관

찰되었고, 특히 115개체가 확인된 6구역의 경우 좁은

면적(113개체100 m-2) 내에 매우 많은 개체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개체들은 부분 한란 뿌리를 통해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6구역의 한란

집중 분포구역은 상록수 식재 구역으로서 비교적 광량

이 충분하지 않고 지온 역시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

러한 불리한 미세 서식지 조건은 한란이 유성번식에 집

중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5구역은 6구역과 다

른 서식 환경이지만, 역시 구실잣밤나무가 많은 계곡 인

접 장소를 중심으로 작은 개체가 많이 관찰되었다. 반면

곰솔 및 상수리나무와 같은 상록활엽수의 비율이 낮은

구역(2, 3 및 4구역)의 경우 중형 개체들의 비율이 가장

높고 어린 개체들의 비율이 낮은 것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Fig. 5). 

전체적으로 한란의 크기와 토양온도 사이에는 약하지

만 유의한 음의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앞서 논의한 개체

크기와 미세 서식처 특성을 일부분 나타내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앞서 조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체의 크기가 연령을 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 식재된 1구역을 제외한 2~6구역의 한란 일변

량 공간분포 특성을 보면, 출현한 한란은 모든 거리척도

에서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제시하지 않

았으나, 각 구역 별 한란의 공간 분포 특성 역시 모든

거리 척도 구간에서 집중분포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상효동 자생지의 한란이 부분 뿌리줄기에

의해 확산하는 경향이 반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비교적 길고 좁은 띠 모양의 자생지 역시 이러

한 결과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란 보호구역이 상록활엽수림으로 천이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에 따른 다양한 환경 변화가 한

란 개체군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조사지역 내 한란이 부분 구실잣밤나무 그늘 아

래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한란의 환경 적응성과 난균근

균과 같은 공생 생물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조사 지역이 도가 낮은 소나무

연료림과 경작지로 이용되어 밝은 환경이었음을 고려하

면, 한란은 상록활엽수림 또는 하록활엽수림 모두에 생

육하는 식물로서 뚜렷한 서식처 특수성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ribb and Bell, 1999; Tsuji and Kato,

2010). 

한란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외생균근균 유형은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뿌리에 주로 공생하는 균근균으

로서, 현재 자생지가 과거 소나무림(곰솔 또는 소나무)이

었음을 고려하면, 공생균근은 한란 자생지 지속성에 큰

역할을 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Seoguipo-si, 2014). 그

리고 현재 상효동 자생지에 상록침엽수 (곰솔 및 소나

무)의 존재는 한란 공생 균근균의 다양성 및 활성을 확

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한란과 곰솔 및

구실잣밤나무와의 강한 공간 상관성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3. 연구의 함의

상효동 자생지의 한란 개체군 특성을 종합하면, 자생

천연기념물 한란 개체군 구조 및 서식처 선호성 183



지 내 상록수 도가 높은 구역에 양번식에 의한 어

린개체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으며, 개화 및 결실 개체의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개체의 풍부성

은 변화한 서식지 조건과 유리한 조건의 장소로 이동하

려는 응전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생지 보전

전략에서는 이러한 현재 개체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토 로 천연기념물 상효동 한란 개체군에

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 다. 현 연구 수준에서는

한란 개체군 및 관련 인자들의 동태를 언급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자생지 및 한란 개체군

의 변동 상황을 엄 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엄 한 한

란 개체군 및 자생지 관리 방향의 제시는 개체군 및 자

생지 동태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

이다. 

보호구역 내의 한정된 장소에 사유지나 목장, 골프장,

집단시설지구, 산림개발지역 등에 자생하는 한란들을 이

식하여 제주한란의 종 보전에 기여하고 개화시기에 다

양성을 관찰할 수 있는 별도의 구역을 6구역 및 펜스

미설치 공간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호구역 외 한란 자생지에 한 조사와 활력증진 활

동이 필요하다. 현재 상효동 이외에 많은 한란 자생지가

존재하고 있지만(한라산연구소 의견), 상효동 한란 자생

지에서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자생지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상효동 이외의 한란

자생지에 한 식생 및 환경 기초 자료를 확보하며, 이

후 개화와 같은 활력 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접 상

층목 제거 등의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

란 자생지 보전 활동을 통하여 상효동 자생지의 환경

급변에 비할 수 있는 위성 자생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 이다. 

적 요

멸종위기종이며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 종임에도 불

구하고, 천연기념물 제191호 한란의 개체군 생태에 관

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포시 상효동 돈내코 계곡과 접한 한란 자생지의 환경

개체군 구조 및 미세 석시처 선호성을 분석하 다. 조사

지역 (1.25 ha)에서 총 1,237 (989.6개체 ha-1)개체의 한

란을 관찰하 으며, 위인경 (pseudobulb)은 모두 4,341

개, 그리고 17개체 (1.4%)에서 개화를 확인하 다. 전체

개체 중 60.9%에서 잎마름 및 반점 등의 병징이 관찰

되었다. 엽면적의 경우 전체적으로 소형 개체가 가장 많

고, 준중형, 중형, 준 형 및 형의 순으로 많은 역-J자

형태로 나타났다. 한란의 크기 (위인경 수 rs==-0.159,

잎 수 rs==-0.148, 그리고 엽면적 rs==-0.114)는 토양온

도와 약하지만 유의한(p⁄0.0001) 음의상관을 나타내었

다. 한란은 거의 모든 개체 (95.4%)가 구실잣밤나무 아

래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공간적으로 모여서 자라는 특

성을 나타내었다. 연구 지역에 나타난 한란 개체군 특성

은 종의 서식처 선호성과 자생지의 천이 진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란 자생지 모니터

링 기반을 마련하 으며, 개체군 특성에 기초한 보전방

안을 논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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