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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화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활동 범위는 

넓어졌으며, 그에 따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자생지를 벗

어나 다른 나라로 유입되는 외래식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McNeely, 2001; Levine and D’antonio, 2003). 이러한 

농경지 유형에 따른 경기, 충청지역 귀화식물의 출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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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lucidate	occurrence	patterns	of	naturalized	plants	 in	agroecosystems,	we	surveyed	flora	in	
uplands,	orchards	and	rice	paddy	fields	in	middle	regions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of Korea in 
summer and fall from 2013 to 2015. Our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77 species of naturalize plants in 54 
genera and 20 families of vascular plants among total 420 species occurred in the agricultural areas composing 
18.3% of naturalized index. Community compositions of both native and naturalized plants were different 
among agricultural types.

We suggested that Cerastium glomeratum Thuill., Bidens frondosa L. and Erigeron philadelphicus L. are 
capable of dispersal to other regions based on our results with getting to broaden distribution of naturalized 
plants. The mean naturalized index was the highest in the upland (25.1%) followed by in the orchard (23.0%) 
and	the	paddy	field (16.1%), while the mean number of naturalized species was the highest in the orchard (21.8 
species) followed by in the upland (16.6	species)	and	paddy	field (10.3 species). The numbers of naturalized 
plants in the orchard were increased along with increasing size of the agricultural land and decreasing ecological 
area	rate.	In	addition,	the	number	of	native	specie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number	of	naturalized	
species in the upland. Our results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manage dispersion of naturalized plants 
in agricultural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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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식물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생태계에 이입되어 환

경조건에 적응함으로써 세대를 반복하며 야생화 및 토착

화된 식물을 귀화식물이라고 한다 (Richardson et al., 2000; 
Park, 2009). 귀화식물을 비롯한 침입 외래식물은 토착 생

태계의 생물다양성 감소, 양분순환의 변화, 토양 미생물 군

집의 변화, 수분망의 변화, 유전자 분화 등의 영향을 끼치

게 되어 (Lopezaraiza-Mikel et al., 2007; Vilà et al., 2011; 
Coats and Rumpho, 2014), 외래식물 침입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

고 있다 (Bang et al., 2004; Park and Kim, 2015).
우리나라의 귀화식물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개항 (1876년) 이후 유입된 식물을 기준으로 정

의하며 귀화식물의 종수는 귀화식물 연구 초기에 보고된 

110종 (Yim and Jeon, 198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대에 182분류군 (Park, 1995), 2000년대에 286분류군 (Park, 
2009) 그리고 최근에 39과 174속 321분류군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orea National Arboretum, 2017).
대부분은 교류가 활발한 북미와 유럽이 원산지 (65.7%)

로 원산지에서 직접 들어오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왔

으며 시기별로는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따른 산업화 이

후 (1964년 이후) 221분류군 (68.8%)이 대거 유입되었다 

(Park, 2009; Lee et al., 2011). 귀화식물은 공항, 항만 지역,  
해안 등 외래식물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초기에 

발견이 되나, 물류 및 사람의 이동 경로를 통해 분포지역

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Han, 2002; Oh et al., 2002; Jung, 
2014). 귀화식물의 토착 생태계로의 유입 및 확산은 침

입 종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위도), 기온, 이입지

의 크기 (Pysek and Richardson, 2006), 이입지 주변 토지

이용도 (Kim and Oh, 2011), 자생식물의 종다양성 (Knight 
and Reich, 2005) 등과 같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귀화식물의 출현 정도는 도시화 지수 

(Urbanization Index)와 귀화율 (Naturalization Index) 등
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Numata, 1978; Yim and Jeon, 
1980), 다른 지역에 비해 대도시와 수도권, 제주도 등에서 

높은 도시화 지수를 보인다 (Han, 2002; Jung, 2014). 세부

적으로 우리나라를 강원도, 경기·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동서남북 4구역으로 나누어서 보면 경상도, 경기·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순으로 다양한 귀화식물이 분포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Han, 2002). 입지별로는 인간의 활동이 많

고 교란이 잦은 주거지, 시가지, 밭 경작지 등에서 귀화율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0).
귀화식물의 출현 양상에 대한 국내 연구는 생태계 유

형별, 행정구역별 식물상 조사와 함께 꾸준히 수행되었다 

(Han et al., 2007; Oh et al., 2009; Oh et al., 2011; Lee et 

al., 2015). 하지만 대부분 분포 및 출현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주변 토지이용도와 귀화식물 출현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침입한 생태계의 환경요

인에 따른 귀화식물의 출현 양상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으

로 미흡한 실정이다 (Kim and Oh, 2011). 귀화식물의 출현 

양상과 정착한 생태계의 환경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침입식물에 대한 침입 민감도와 더불어 침입에 대한 토

착 생태계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귀화식물의 정착에 대해 

예측,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침입외래식물의 유입 및 확산에 대한 예측 

및 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도권에 인접하며 다

양한 귀화식물이 출현하고 인간 활동에 의한 교란이 잦은 

중부지역 (경기·충청도)의 농업생태계를 대상으로 농경지 

유형별 환경요인과 귀화식물 출현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상 조사는 중부지역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위치한 밭, 과수원, 논을 대상으로 각 도별 3~4개 시, 군에

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경지 유형별로 5~6월과 8~ 

9월에 걸쳐 2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밭 11지역, 
2014년: 과수원 12지역, 2015년: 논 12지역, Fig. 1). 세부적

인 조사 범위는 농경지 유형별로 조사면적을 고려하여 각 

지역당 밭 5필지, 과수원 1필지, 논 3필지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경작지 내부와 주변부 (밭둑, 논둑 등)를 조사하였다. 
조사지점은 밭 55지점, 과수원 12지점, 논 36지점으로 총 

103지점이었다.
식물상 조사는 현장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육안으로 

출현 식물을 확인한 후 야장에 기록하였다. 조사지역에서 

미동정된 식물은 채집 후, 식물도감 (Lee, 1996, 2003; Park, 
2009)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동정하였으며 식물명은 국

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www.nature.go.kr)의 국가표준식

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였다. 귀화식물의 구분은 Lee et al. 

(2011)이 제시한 총 321분류군의 귀화식물 목록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본 조사에서 확인된 귀화식물은 생활형, 원
산지, 국내분포지역, 귀화도 등급 및 귀화 시기와 함께 과 

(family) 이하의 분류군을 학명과 같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

하였다. 또한 농경지 유형별 출현 유무를 각 종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상대귀화도로 표시하였다 (Table 1).
귀화식물의 원산지, 국내분포지역, 귀화도 등급 및 귀화 

시기는 Lee et al. (2011)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귀화도 등급은 귀화식물의 분포 형태를 5등급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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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희귀하게 분포, 2등급: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우점도

가 낮음, 3등급: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우점도가 낮음, 4등

급: 국지적으로 분포하나 우점도가 높음, 5등급: 광범위하

게 분포하며 우점도가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Kariyama and 
Kobatake, 1988). 귀화 시기는 귀화식물의 이입 시기에 따

라 3기로 구분하여 1기: 개항 (1876년) 이후~1921년, 2기: 
1922년~1963년, 3기: 1964~현재로 구분하였다.

귀화식물의 침입 정도 및 분포 양상을 판단하기 위해 조

사지점에 대한 귀화율 (Naturalized Index, NI), 상대귀화도 

(Relative Naturalized Degree, RND)를 구하였으며, 각 지

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Ei
NI (%) = ----× 100 (Numata, 1978)
            Si

               Nss
RND (%) = ------× 100 (Yim and Jeon, 1980)
                 Nts

Ei: 조사지 (i)의 귀화식물 종수, Si: 조사지 (i)의 출현 식물 

총 종수, Nss: 특정 귀화식물의 출현지역 수, Nts: 전체 조사

지역 수

각 조사지역의 경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환

경부에서 제작한 중분류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조사지역 

주변 반경 0.5 km 내의 입지 (산림면적, 논면적, 시가지면적 

등)를 분석하여 생태면적률 (Ecological area ratio, EAR)을 

계산하였다. 생태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산정

하였다.

              ∑ (토지피복유형별 면적×가중치)
EAR(%) = ----------------------------------------------------× 100
                        전체대상지 면적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토지피복유형별 가중치는 산림, 습지, 나지 - 농업지역 - 시

가화 건조지역 순으로 1.0~0.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농경지 유형에 따른 귀화식물과 자생식물의 종 분포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지 내 출현종을 대상으로 비계

량 다차원 척도법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을 실시하였다. NMDS 분석에는 농업 생태계 출현

종에 대하여 각 조사지 내 출현 유무를 정성적으로 구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환경요인에 따른 귀화식물의 출

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귀화식물 종수와 생태면적률, 경
작지 면적 및 자생식물의 다양성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 유형에 따라 조사지점 수 및 

경작지 면적이 달라 경작지 면적에 따른 귀화식물의 출현 

종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 조사지점 수와 귀화식물 출

현 종수 간의 희박곡선 (Rarefaction curve)을 그려 귀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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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출현 종수를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Gotelli and Colwell, 
2011). 농경지 유형에 따른 귀화율, 귀화식물 종수, 면적

당 귀화식물 종수의 비교를 위해 일원 분산분석 (one-way 
ANOVA)과 사후검정 (Tukey-HSD)을 실시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R 프로그램과 vegan 패키지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R Core Team, 2016).

결과 및 고찰

1. 농경지 유형별 출현 식물상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부지역 (경기, 충청지역) 농경

지에 출현하는 식물은 재배작물을 제외하고 77과 251속 

420종이었다. 그중 자생식물은 74과 220속 343종이며, 귀 

화식물은 20과 54속 77종으로 조사지 전체의 귀화율은 

18.3%였다 (Fig. 2). 농경지 유형별로는 밭 62과 171속 252
종, 과수원 60과 188속 276종, 논 57과 180속 285종으로 

논에서 가장 많은 종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Lee et al. (2007)의 

전국 조사를 통해 출현이 확인된 밭 112종, 과수원 233종, 
논 76종보다 훨씬 다양한 식물이 농경지에 유입되어 출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출현종 중, 농경지 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종은 35.7%인 150종으로 나타났으

며, 그보다 더 많은 분류군 (174종, 41.4%)이 특정한 유형

의 농경지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밭에는 땅빈대 (Euphorbia humifusa), 수까치깨 

(Corchoropsis tomentosa)와 어저귀 (Abutilon theophrasti) 
등이, 과수원에는 갈퀴꼭두서니 (Rubia cordifolia var. pra-
tensis)와 벳지 (Vicia villosa) 등이 특징적으로 출현하였으

며 골풀 (Juncus effuusus var. decipiens), 물달개비 (Mono-
choria vaginalis var. plantaginea)와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등은 논에서만 출현하였다. 농경지에 출현하

는 식물상은 농경지 유형뿐만 아니라 경작지 내부와 주변

부 등 생육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Cho et al., 
2014), 조사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Park et al., 
2005). 본 조사에서는 2회 조사 중 한 차례만 확인된 종이 

전체 출현종 중 39.3%~59.4%를 차지하였다 (밭 39.3%, 
과수원 59.4%, 논 57.5%). 이를 통해 논과 과수원이 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절에 따른 출현 식물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 유형에 따른 종의 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출

현종에 대한 NMDS 분석 결과, 농경지 유형별로 종 조성

의 차이를 보였다 (Fig. 3). 특히 귀화식물보다 자생식물에

서 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귀화식물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특정 농경지 유형의 환경과 농법에 적응한 식물

들이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출현 식

물의 해당 농경지에 대한 유입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귀화식물의 귀화 시기를 고려하면 많은 수의 자생

식물이 먼저 유입되어 농경지 특성에 맞게 정착하였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귀화식물 또한 농경지 유형에 따라 종 분포의 차이를 보

였다 (Fig. 3, Table 1),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밭에서는 국화

과 (Compositae, 35.1%)와 메꽃과 (Convolvulaceae), 마디풀

과 (Polygonaceae) (각 8.8%) 순으로 출현하였으며 과수원

에서는 국화과 (38.9%), 콩과 (Leguminosae, 11.1%), 메꽃과 

(7.4%) 순으로 출현하였다. 논에서도 국화과 (33.3%)가 가

장 우점하였으나, 밭, 과수원과는 다르게 벼과 (Gramineae, 
17.7%)가 아우점하였다. 이는 수분이 있는 환경에서 생육

하는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털물참새피 (P. dis-
tichum var. indutum), 작은조아재비 (Phleum paniculatum) 
등의 벼과 식물이 논에서만 출현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Cho et al., 2016). 반대로 밭과 과수원에서는 논에서 출

현하지 않은 돌소리쟁이 (Rumex obtusifolius), 둥근잎유홍

Fig. 2.	Venn	diagram	of	the	number	of	native	and	naturalized	species	surveyed	in	upland,	orchard	and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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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Quamoclit coccinea), 실망초 (Conyza bonariensis) 등이 

특징적으로 출현하였다. 농업생태계의 귀화식물상은 선행

연구에서도 생육환경에 따라 농경지 유형별로 뚜렷한 차

이를 보여왔으나, 10여 년 전 수행된 전국 조사에서 특정 

농경지 유형에서만 발견된 다수의 종들이 본 조사에서는 여

러 유형의 농경지에서 동시에 발견되었다 (Lee et al., 2007; 
Cho et al., 2013). 이는 귀화식물의 생육환경에 대한 분포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적으로는 남부

지방 및 제주도 등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실망초 (C. 
bonariensis), 물참새피 (P. distichum), 좀소리쟁이 (Rumex 
nipponicus), 주홍서나물 (Crassocephalum crepidioides) 등
이 (Lee et al., 2011), 중부지역 농경지에서 발견되었으며  

(경기도: Kim et al., 2014, 충청도: Choi et al., 2009), 본 

조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Lee et al. 

(2011)은 귀화도가 4등급 이상이며 이입 시기가 3기인 식

물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

터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중부지역 

농경지에 출현하는 14종의 귀화식물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 중, 성숙한 종자가 휴면 없이 발아하는 유럽점나도나물 

(Cerastium glomeratum), 풍수산포형이며 긴 종자수명을 

가진 미국가막사리 (Bidens frondosa) 등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생활형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농경지 유형에서 상대

귀화도가 높아 확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et al., 2016, Table 1). 또한 봄망초 (Erigeron 
philadelphicus)의 경우, 귀화도가 1등급으로 희귀하게 분

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

에서는 농경지 유형에 상관없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

타나 앞으로 이 종의 확산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2. 환경지수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농경지 유형별 조사지점당 평균 귀화율은 밭 (25.1%), 
과수원 (23.0%), 논 (16.1%)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귀화

식물 종수는 과수원 (21.8종)이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밭 

(16.6종), 논 (10.3종) 순이었다 (Fig. 4). 이는 밭과 과수원에 

비해 경작지 내부에 담수 환경이 조성되는 논에 다양한 귀

화식물이 출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출현 

식물의 종수는 조사면적의 영향을 받게 되며 (Steinmann et 
al., 2011), 상대적으로 조사면적이 넓었던 과수원에서 가

장 많은 귀화식물 종수를 보였다. 상대 면적을 고려한 면

적당 귀화식물 종수에서는 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단

Fig. 3.   Nonmetric multidimensional scaling (NMDS) plot present-
ing species composition of native and naturalized plants in 
surveyed agricultural lands. Symbols indicate agricultural 
types, circle: upland, triangle: orchard and square: paddy 
field.

Fig. 4.   Bar graphs showing average naturalized index (NI), mean 
number of naturalized species in whole area of a site 

(Whole area) and per unit area of 0.1 ha (Unit area) in the 
upland,	orchard	and	paddy	field.	Error	bars	 indicate	stan-
dard deviations. Asterisk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one way ANOVA with Tukey’s HSD post hoc test, *** for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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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작물을 재배하는 다른 농경지 유형에 비해 경작 방법에 

의한 잦은 교란이 밭에서 일어나고 그에 따라 다양한 귀

화식물의 출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 결과 확인된 중부지역 농경지의 귀화율은 9.8%~ 

41.3%로 국립공원 (4.1%~9.1%, Lim and Hwang, 2006; 
Lim et al., 2008; Yoon et al., 2013; Lee and Myung, 2014)
에 비해 높고 마을 주변 (9.9%~33.9%, Kim and Oh, 2011; 
Rho et al., 2013)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생

태계 유형 내에서도 조사지점의 환경에 따라 귀화율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Oh et al., 2010), 연구자마다 조

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문헌을 통한 생태계 유형

에 따른 귀화율의 직접 비교는 어려움이 있다.
귀화식물의 침입 및 정착에는 침입한 생육지의 크기, 주

변 토지이용도, 자생식물의 다양성 등 환경요인의 영향

을 받게 된다. 농경지 유형별로 지역 내 이입지 크기와 출

현 식물 종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출현 종수는 모

든 농경지 유형에서 크기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귀화

식물 종수는 과수원에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0.75, p = 0.005, Fig. 5). 이는 밭과 논에 비해 다년생의 단

일 작물을 재배하며 경운 및 물대기 등의 잦은 교란이 없

는 과수원에서 면적이 넓을수록 귀화식물의 이입이 쉽고 

정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논에서는 

경작지 내부의 담수 조건과 높은 밀도로 벼가 생육하기 때

문에 이입지 크기가 늘어나도 경작이 유지되는 한 다양한 

귀화식물이 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경

지는 농로와 논둑, 밭둑 등으로 주변과 구분되어지며, 일정

한 경작방법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된 하나의 조각 (patch)
으로 전체 조사면적이 비슷할지라도 논과 밭처럼 절편화

된 이입지는 귀화식물 종수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내 여러 조사지점을 가지는 논과 

밭을 대상으로 희박 곡선 (rarefaction curve)을 이용한 다양

한 크기의 생육지 면적 조합과 추정 귀화식물 종수와의 상

관 분석에서도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지역 주변의 생태면적률과 귀화식물 출현 종수와의 

상관 분석 결과, 다른 농경지 유형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과수원에서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 =  

-0.70, p = 0.011). 이러한 결과는 생태면적률이 낮을수록 

주변지역에 농업지역, 주거지역 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

며 산림지역에 비해 도시화 지수가 높은 이들 지역으로부

터 귀화식물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된다 (Kim et al., 2000). 하지만 밭과 논의 경우, 경작방법

에 의한 교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변 토지이용도가 귀

Fig. 5.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native and naturalized 
species and size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surveyed sites. 
In	the	upland	and	paddy	field,	the	size	of	surveyed	sites	and	
the number of native and naturalized plants were combined 
in a region. Symbols indicate agricultural types, circle: 
upland, triangle: orchard and square: paddy field. Closed 
symbols indicate the number of total species. Open symbols 
indicate the number of naturalized species.

Fig. 6.   Relationships between the number of native and naturalized 
species in surveyed sites. Symbols indicate agricultural 
types, circle: upland, triangle: orchard and square: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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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식물의 유입에 대해 큰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실제로 조사지점당 1~2년생 식물이 차지하는 비율

은 밭 (79.0%±4.9), 논 (67.2%±7.7), 과수원 (60.3%±7.2) 
순으로 과수원에 비해 다른 농경지 유형에서 교란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종다양성 및 풍부도가 높은 곳은 각각의 종

들이 생육환경의 니치 (niche)를 효율적으로 차지하고 자

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종의 정착 및 생

존,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니치 및 가용 자원이 줄어 새로

운 종의 침입이 어렵게 된다 (Elton, 1958). 이 이론은 외부

환경요인이 통제된 작은 규모의 실험에서는 지지하는 결

과를 얻었으나 (Naeem et al., 2000; Kennedy et al., 2002), 
큰 규모의 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Stohlgren et al., 2003). 농경지 유형별, 조사지점의 자생

식물 종수와 귀화식물 종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과수원과 논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밭에서는 작

은 규모의 연구이지만 Elton (1958)의 니치이론과는 반대

로 자생종수가 증가할수록 귀화식물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r = 0.58, p<0.001, Fig. 6). 이는 통제되지 않은 환

경에서 외래식물의 침입 및 정착에 종다양성뿐만 아니라 

경작방법에 의한 교란, 기후, 비료 유입에 의한 토양비옥

도의 차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Naeem et al., 
2000). 밭의 경우, 면적당 귀화식물 종수가 많은 이유처럼 

경작방법에 의한 잦은 교란과 담수조건 등에 의한 육상식

물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짧은 수확주기에 따른 

충분한 비료의 공급으로 자생식물을 비롯한 귀화식물의 

수가 동시에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중부지역 농경지에 출현하는 귀화식물

의 출현 양상을 이입지의 환경조건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국내 농경지에 출현하는 귀화식물의 

분포 및 확산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사에 의한 단편적인 모

습으로 결과를 유추하였기에, 보다 정확한 귀화식물의 출

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조사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귀화식물의 

침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입지의 영양상태, 식생구조, 
침입식물의 번식압 (propagule pressure), 주변부 형태 및 경

관 요인 등의 조사도 추가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ytrý et al., 2008; Kang et al., 2013).

적     요

본 연구는 중부지역 (경기도, 충청도) 농업생태계에 출

현하는 귀화식물의 출현 양상을 파악하고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경지 유형별 (밭, 과수원, 논)로 연 2회 식물

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중부지역 농경지에 출현

하는 식물은 77과 251속 420종이었으며, 그중 귀화식물은 

18.3%인 20과 54속 77종이었다. 농경지 유형별로 자생식

물과 귀화식물의 종 분포 양상은 모두 차이를 보였다. 귀
화식물의 분포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확산 가능성

이 높은 유럽점나도나물, 미국가막사리, 봄망초 등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경지 유형별 평균 귀화율은 밭 (25.1 
%), 과수원 (23.0%), 논 (16.1%) 순이었으며 귀화식물 종수

는 과수원 (21.8종), 밭 (16.6종), 논 (10.3종) 순으로 나타났

다. 귀화식물의 출현은 농경지의 환경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농경지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귀화식물 종

수는 과수원의 면적이 넓을수록 증가하며, 생태면적률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밭에서 자생식물 

종수가 증가하면 귀화식물 종수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

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농업생태계에 출현하는 귀화식물

의 분포 및 확산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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