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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공간분포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06년과 2015년의 분포면적, 수관밀도를 

조사하고 해발고도, 방위 및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5년 구상나무림의 전체 면적은 626.0ha로 조사되었는데, 

2006년 738.3ha에 비해 10년 동안 15.2%에 해당되는 112.3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의 수관밀도가 

41~70%에 해당되는 중밀도의 면적은 10년 동안 72.6ha가 감소하였고, 71% 이상의 조밀한 구상나무림도 21.3ha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발고도에 따라서는 1,510∼1,600m 구간에서 전체 감소면적의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방위별로는 남동쪽이 23.4ha가 감소하였으며, 동쪽을 중심으로 남동과 북동의 면적 변화가 전체 

면적의 55.5%인 62.3ha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구상나무림의 분포 변화는 진달래밭에서 정상에 이르는 

지역이 전체 감소면적인 117.9ha중 71.8%에 해당되는 84.6ha가 감소하였으며, 영실등산로일대가 21.5%인 25.3ha, 

큰두레왓일대는 6.8%인 8.0ha가 줄어든 반면 방애오름일대는 5.6ha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구상나무림의 

면적 감소는 해발고도, 방위 및 지역별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태풍, 가뭄 등의 이상기후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어 

한라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구상나무, 수관밀도, 분포변화, 자생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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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 fir (Abies koreana 

E. H. Wilson) in Mt. Hallasan for the past 10 years. We examined the distribution and crown density between 

2006 and 2015 and analyzed the elevation, direc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total area of Korean fir was 626.0ha in 2015, which declined by 112.3ha accounting for 15.2% for the 

past 10 years compared to 738.3ha in 2006. For the past 10 years, the area of moderately dense Korean fir with 

the crown density of 41% to 70% decreased by 72.6ha while the area of dense Korean fir with the crown density 

of 71% or more deceased by 21.3ha. The area with an elevation between 1,510m and 1,600m showed the lar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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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ccounting for 32.6% of the total declining area. Regarding the distribution by the direction, the area 

in the southeastern direction decreased by 23.4ha while the area in the southeast and northeast centered on the 

eastern direction decreased by 62.3ha, which accounted for 55.5% of the total area. Regarding the change of 

the distribution of Korean fir forest area by the region, the decrease of the area from the Jindallaebat to the top 

of the mountain was the largest at 84.6ha, or 71.8% of the total decreased area. The Yeongshil Trail area 

decreased by 25.3ha or 21.5% of the total while the Keundurewat area decreased by 8.0ha or 6.8%. On the 

contrary, the Bangaeoreum area increased by 5.6ha.

The results indicate the large decrease of area of Korean fir forest centered on a particular location of Mt. 

Hallasan. Considering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elevation, direc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it can be 

attributed to increasing frequency of abnormal climates such as typhoons and droughts.

KEY WORDS: Abies koreana E. H. Wilson, CROWN DENSITY, DISTRIBUTION CHANGE, HABITAT 
LOCATION ENVIRONMENT

서 론

구상나무(Abies koreana E. H. Wilson)는 1920년에 우리

나라의 특산식물로 보고된 종으로 분포 범위는 한라산, 지

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남부지방의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주로 자란다. 하지만 한라산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숲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면적이

거나 소수의 개체만이 드물게 분포한다. 이에 비해 한라산

에는 광대한 면적의 순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유

일한 구상나무림이 분포하고 있다(Kong, 2006; Kim et al., 

2007; Song, 2011).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면적은 2003년 항공사진분석을 통

해 한라산 사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해발 약 1,300m

부터 정상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603.3ha라고 보

고하였다(Kim, 2006). 그리고 해발고 1,500m에서 1,800m 

사이에 전체 면적의 87.4%에 해당하는 526.9ha가 형성되었

고, 방위별로는 동쪽과 북쪽사면에 걸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Song(2011)은 2009년 2월에 촬영된 항공사

진을 이용하여 한라산 구상나무림은 해발 1,300m 구간에서

부터 정상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면적이 1.0ha 미만의 소규

모 집단을 제외하면 전체 면적은 803.6ha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더불어 동사면은 해발고도 1,300m, 서사면과 

남사면은 1,400m, 북사면은 1,500m부터 구상나무림이 분

포하며, 20°미만의 경사도에 전체의 약 70%가 분포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Kim과 Lee(2013)은 1988년과 2002년 

Landsat 위성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8년에

는 175ha, 2002년에는 117ha가 조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이처럼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면적은 산출방법 등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라산 구상나무는 광범위하게 생장쇠퇴가 발생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생장쇠퇴는 태풍, 가뭄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온상승도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1984; Kim, 1994; 

Koo et al., 2001; Song et al., 2016). 특히 겨울기온의 상승

이 생장쇠퇴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겨울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상록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 광합

성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부족하여 수분수지의 불균형이 발

생하여 생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o 

et al., 2001). 그리고 고산지대에 자라는 식물은 낮은 온도, 

가뭄, 강한 바람, 서리 등 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Wildi 

and Lutz, 1996). 더욱이 구상나무와 같은 과거 빙하기에 

존재했던 식생은 산간지역에서 수직적 기온상승에 민감하

게 반응하여 고사하거나 군락지역에 타 수종 특히, 아고산

대 전이지역에 분포하는 신갈나무 군락 같은 식생의 침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Cho,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 동안의 한라산에 분포하는 

구상나무림의 정확한 면적변화를 조사하고, 분포지역의 해

발고도, 방위 특성을 알아보고자 수관밀도에 따라 4개 등급

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구상나무림의 변화조

사를 통해 향후 구상나무 보전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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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면적 조사   

구상나무(Abies koreana E. H. Wilson)림 분포조사는 한

라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포면적은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받은 2006년 4월에 촬영된 정사영상(30㎝

급)과 2015년 11월에 촬영된 정사영상(25㎝급)을 이용하여 

구상나무림의 경계를 확인하였다.

구상나무림의 면적분석은 불명확한 라인에 의한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격자를 기반으로 한 면적 산출방법을 개발

하여 적용하였다. 격자기반 면적 산출법은 AUTO CAD 

Map 3D 2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사영상 레이어

(layer)에 15m×15m의 크기의 격자로 나눈 레이어를 추가

하고, 격자 내에 영상으로 구분되는 구상나무 수관의 울페

도를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의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Figure 1, Table 1; Korea Forest Service, 2011). 또한 구상

나무와 다른 수목과 구분이 불확실한 지역은 산림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실시한 제5차 전국산림자원조사

결과(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1)를 토대로 작성

된 임상도(1:5,000)와 2015년 환경부에서 제공된 토지피복

지도 세분류(Ministry of environment, EGIS)를 기초로 하

여,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보강하였다. 단, 수관밀도가 10% 이하에 해당되는 지역은 

구상나무림의 면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경계구역을 명확

하게 제시하여 분포범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한층 높인 

것일 뿐만 아니라 분포패턴, 밀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접근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지금까지는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구상나무 군락의 경계를 구

분하거나 영상의 RGB432조합을 이용하여 경계를 추출해

왔다(Kim, 2006; Song et al., 2010; Song, 2011).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식생이 혼생하거나 작은 규모의 군락지역, 

개체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거나 대규모의 군락 내 일정규모 

이하의 개체가 분포하지 않는 지역 및 암반지역의 경계 라

인을 설정하는 데에서 분포면적의 산출에 많은 오차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보인다. 

Crown density
of Korean fir

Division Color coding

0~10% very sparse None
11~40% sparse Yellow
41~70% moderate Orange
71~100% dense Red

Table 1. Criteria of crown density division in Korean 
fir forest

VERY SPARSE

0 ~ 10%

SPARSE

11 ~ 40%

MODERATE

41 ~ 70%

DENSE

71 ~ 100%

Figure 1. Crown occupancy pattern of Korean fir to 
distinguish the crown density in grid.

2. 구상나무림의 시･공간분포 분석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최근 10년 동안의 공간분포 특성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AUTO CAD Map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구상나무 분포가 확인된 지역의 수관밀도별 색상코드를 

부여한 후 ArcG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분포

면적변화는 해발고도, 방위 및 사면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

역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해발고도에 따른 분포는 해발고도 

10m 단위로 조사한 후 해발 100m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고, 방위 분석은 전체방위를 45°로 나누어 8개 방위로 

구분하여 시․공간변화를 분석하였다(Table 2).

Direction  Azimuth range

Flat No slope

North 0 ~ 22.5°

Northeast 22.6 ~ 67.5°

East 67.6 ~ 112.5°

Southeast 112.6 ~ 157.5°

South 157.6 ~ 202.5°

Southwest 202.6 ~ 247.5°

West 247.6 ~ 292.5°

Northwest 292.6 ~ 337.5°

North 337.6 ~ 360.0°

Table 2. Criteria of direction and  azimuth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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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nokdam Baeknokdam

2015 2006
 Crown density legend : 11~40%, : 41~70%, : 71~100%

Figure 2. Distribution area of Korean fir forest in Mt. Hallasan in 2015 and 2006.

결과 및 고찰

1. 구상나무림의 분포 및 수관밀도 변화

2015년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도를 

작성한 결과, 구상나무의 수관밀도가 11%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해발 1,310m 이상 지역에 626.0ha로 나타났다

(Figure 2, Table 3). 이중 수관밀도가 11~40% 범위에 포함

되는 소밀도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50.5%에 해당되는 

316.2ha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수관밀도가 41~70%에 해당되는 중밀도의 면적은 

40.4%인 253.1ha, 71% 이상의 수관밀도를 지닌 조밀도의 

면적은 9.1%인 56.7ha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2006

년도에는 구상나무림이 해발 1,290m 이상 지역에 738.3ha

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3단계의 수관밀도를 

기준으로 보면 소밀도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45.3%인 

334.3ha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중밀도의 면적이 

44.2%인 326.0ha, 조밀도의 면적이 10.6%인 78.0ha 순으

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기존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라

인에 의해 산출된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면적과는 많은 차이

를 보였다(Kim, 2006; Song, 2011). 이는 구상나무림의 분

석시점에 따른 차이도 다소 발생될 수 있으나 면적을 산출

하는 방법이나 현지 확인의 미흡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한라산의 구상나무림은 정상을 중심으로 동

사면과 북사면에 가장 넓은 분포 지역을 가지면서 서사면, 

남사면 순으로 분포면적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라산의 사면에 따라 일조량과 수분보유능력이 차이에서 

구상나무림의 발달과 연관이 높다는 보고(Kim, 2006)와 유

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즉, 일조량이 적은 지역이거나 수분

이 충분히 유지되는 지역에 구상나무림의 형성이 더욱 발달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2006년의 분포결과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구상나무림의 변화를 보면, 2006년 738.3ha에 비해 2015년

에는 112.3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 Table 

3). 즉, 지난 10년 동안 11% 이상 수관밀도를 갖는 구상나무

림이 2006년에 비해 15.2%가 감소한 것이다. 구상나무의 

감소는 한라산 전 지역에서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정상을 

중심으로 동사면 및 서사면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사면의 구상나무림 분포지역의 중간 부

분과 해발고도가 낮은 서사면에서 대규모 면적 감소가 발생

된 반면 남사면 지역의 구상나무림은 극히 한정된 부분에서 

소규모로 감소된 것이 특이할 만하다.

구상나무림의 면적 감소에 대한 수관밀도에 따른 변동면

적을 보면, 중밀도의 면적이 10년 동안 72.9ha가 감소하였

고, 소밀도의 면적은 18.1ha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와 같이 소밀도의 면적변화가 중밀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소밀도에서 수관밀도 10%

이하인 면적제외 밀도등급으로 변동이 112.3ha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밀도에서 중밀도, 소밀도급으로 

단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고사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밀도등급의 변화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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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s of Korean fir forest in Mt. Hallasan 
for the last 10 years. The red area represents 
Korean fir forest that had disappeared for 10years
from 2006 to 2015.  

Crown 
density

Area by year(ha) Area 
change(ha)

Relative change
ratio(%)2015 2006

Sparse 316.2 334.3  -18.1 16.1

Moderate 253.1 326.0  -72.9 64.9

Dense  56.7  78.0  -21.3 19.0

Total 626.0 738.3 -112.3 100.0

Table 3. Spatial and temporal changes of Korean fir 
forest in Mt. Hallasan

2. 해발고도별 구상나무림 변화

한라산의 해발고도에 따른 구상나무림의 분포면적은 

2015년에는 해발 1,510∼1,600m 구간에 전체 면적의 40.1%

인 251.3ha로 가장 넓었으며,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발 

1,500m 이하 지역의 면적은 8.7%에 해당되는 54.4ha인 반면

에 해발 1,610m 이상에서는 51.2%인 32.3ha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4). 전체적으로 해발 1,510∼

1,700m 사이에 구상나무가 전체의 74.6%인 466.9ha가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구상나무림은 10년 전인 2006년

에도 유사한 해발고도별 분포경향을 보였는데, 해발 1,510∼

1,600m 구간이 전체 면적의 39.0%인 287.8ha로 가장 넓었으

며,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발 1,500m 이하 지역의 면적 비율

이 10.2%에 해당되는 75.2ha인 반면에 해발 1,610m 이상은 

50.8%인 375.3ha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의 구상나무림은 해발 1,910m 이

상 지역인 정상일대를 제외하고는 해발고도에 관계없이 

2015년 구상나무림의 면적이 2006년보다 모든 해발고도에

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구상나무림의 면적을 지닌 해발 1,510∼1,600m 구간이 전

체 감소면적인 112.3ha의 32.5%에 해당되는 36.5ha로 가장 

변화가 심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을 중심으

로 해발고도가 1,500m 이하의 면적 감소는 전체 감소면적

의 18.5%에 해당되는 20.8ha인 반면에 해발 1,610m 이상

에서의 감소는 49.0%인 55.0ha로 조사되었다.

Figure 4. Changes of Korean fir forest according to elevation
for the last 10 years.

3. 방위별 구상나무림의 변화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방위별 전체적인 분포특성은 2015

년에 동쪽을 중심으로 북동, 남동방향에 전체 면적의 46.7%

를 차지하여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서쪽을 중심으로 남서

와 북서방향으로 25.5%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 비율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2006년에는 동쪽을 중심

으로 북동과 남동방향에 48.0%가 분포하고, 북쪽을 중심으

로 북동과 북서가 37.6%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2015년과 2006년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방위에 따른 감소 면적은 차이를 보였다. 즉, 최근 10년 동

안 구상나무림의 남동쪽의 변화가 23.4ha가 감소하였으며, 

동쪽을 중심으로 남동과 북동의 면적은 55.5%인 62.3ha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서쪽을 중심으로 하는 남

쪽과 서쪽은 전체 변동면적의 17.7%인 19.9ha가 감소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한라산 방위별 분포특성은 구상나무림이 동사

면과 북사면에 대부분 존재하고 일조량이 적고 수분이 충분

히 유지되는 조건의 지역에 분포하며 구상나무림의 형성이 

수분조건과 연관성이 높다는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Kim, 2006). 또한 한라산 토양조건이 점토로의 풍화작용이 

매우 적으며, 대부분 굵은 입자여서 투수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 수분조건과 사면의 방향이 구상

나무림의 형성에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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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2006). 그러나 구상나무의 생육환경이 양호한 곳으

로 알려진 동쪽사면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큰 규모의 

고사목이 발생되고 구상나무림이 감소된 것은 태풍 등 외부

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Figure 5. Changes of Korean fir forest according to  azimuth
for the last 10 years.

4. 주요 지역별 구상나무 분포변화특성

최근 10년 동안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주요 분포지역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분포상황 및 사면을 기준으로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판악등산로를 중심

으로 하는 진달래밭일대가 2006년에 비해 전체 감소면적 

117.9ha중에 71.8%인 84.6ha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7). 또한 영실등산로일대는 21.5%인 25.3ha, 어

리목등산로를 중심으로 하는 큰두레왓일대는 6.8%인 8.0ha 

순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남벽등산로를 

중심으로 하는 방애오름일대는 5.6ha가 증가한 것이 특징

적이었다.

Baeknokdam

Samgakbong Shelter

Witseoreum Shelter

Jindallaebat Shelter

Bangaeoreum

Sajebi Hill

Keundeurewat Area

Yenogsil Area

Jindallaebat Area

Bangaeoreum Area

Figure 6. Boundary of main areas classified by slope and
distribution situation of Korean fir forest.

Figure 7. Changes of Korean fir forest in main areas for
the last 10 years.

주요 지역별 구상나무림의 수관밀도분포 변화를 보면, 큰

두레왓일대에서는 구상나무의 소밀도 면적이 14.2ha가 감

소한 반면 중밀도와 조밀도의 면적은 각각 3.4ha, 2.8ha가 

증가하였다(Figure 8). 이는 소밀도의 일부지역은 밀도제외 

면적으로 이동하였지만, 일부에서는 소밀도에서 중밀도 면

적으로, 중밀도에서 조밀도 면적으로 구상나무 개체수 증가 

및 성장으로 인한 수관 확장으로 수관분포밀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달래밭일대 구상나무 수관밀도 분포 변

화는 중밀도의 면적이 79.7ha, 조밀도의 면적이 33.2ha가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소밀도의 면적은 28.2ha가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가한 소밀도의 면적은 상위단계의 

등급 하락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진달래밭일대의 수관

밀도는 단계별 하락보다는 조밀도에서 소밀도의 면적으로 

변화되거나 일부는 면적제외 밀도까지 하락의 폭이 크게 

발생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영실일대 구상나무림 분포 변화

는 소밀도의 면적이 20.7ha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조밀

도의 면적은 3.7ha가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수관밀도 

변화를 보면 해발 1,500m 이하 지역에서 소밀도의 면적이 

대부분 면적제외 밀도로 등급이 하락한 것이 특이할 만하

다. 방애오름일대 구상나무의 수관밀도 변화는 소밀도의 면

적이 11.6ha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단계별 상승으로 인한 

감소로 면적제외 밀도급에서 소밀도의 구상나무림으로 

5.6ha로 발달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수관 중밀도

의 면적은 11.9ha, 조밀도의 면적은 11.1ha가 증가하여 지

난 2006년의 면적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방애오름일대 구상나무림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

역에서 면적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라산 구

상나무의 생육상태와 어린 나무의 발생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방애오름일대는 어린나무의 발생빈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지속적인 숲의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oh et al., 1996). 또한 최근 

한라산 구상나무의 주요 고사요인으로 제시한 태풍과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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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ndeurewat Jindallaebat 

Yeongsil Bangaeoreum

Figure 8. Changes of crown density of Korean fir forest in major regions of Mt. Hallasan  for the last 10 years.

으로 인한 피해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Song et al., 2016). 그러나 

어린 구상나무의 발생과 숲의 확장은 입지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암석노출과 고사목의 비율과는 정의 관계

를 보이는 반면 제주조릿대의 피도, 숲 틈의 피도, 전체적인 

식생피도와 초본류의 피도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보고(Song et al., 2014)뿐만 아니라 적설기간동안 Racodium 

therryanum Thuem 종자 감염에 의해 구상나무숲 내의 종

자 발아율이 아주 낮아진다는 보고(Cho et al., 2007)를 볼 

때 지역별 구상나무림의 면적 변화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한라산 구상나무림의 면

적 변화와 해발고도, 방위 및 지역별 변화 특성을 종합하면, 

구상나무림은 해발 1,510~1,700m의 동쪽을 중심으로 한 

남동과 북동에 위치한 성판악등산로 진달래밭에서 정상에 

이르는 지역에 면적감소와 함께 수관밀도가 낮아지는 변화

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발생한 

태풍과 2013년 찾아온 가뭄으로 인하여 토양층이 빈약한 

한라산 고산지대의 지지 기반이 더욱 더 약화되었고, 동사

면 진달래밭 지역과 서사면의 윗세오름 지역에 전년 대비 

강수량의 20.8~30.0%만이 공급되는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사목이 급증하였다고 보고(Song et al., 2016)

하였다. 따라서 2012년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연이은 태

풍 덴빈(Tembin), 볼라벤(Bolaven), 산바(Sanba)와 함께 90

여년 만에 발생된 2013년 하절기에 59일 동안 지속된 극심

한 가뭄 등 이상기후의 증가에 의해 구상나무림의 밀도와 

자생지 면적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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