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대간(깃대배기봉-죽령 구간) 마루금 주변의 산림식생구조

송주현⋅윤충원 *

공주대학교 산림자원학과

Forest Vegetation Structure in Maruguem (the Ridge Line) Area of 
Gitdaebaegibong to Jukryeong, Baekdudaegan

Ju Hyeon Song and Chung Weon Yun *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32588,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백두대간 깃대배기봉∼죽령 구간의 마루금을 대상으로 식물사회학적 식생유형분류를 실시한 후, 일치법

과 CCA 분석을 통해 분류된 식생단위와 입지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종다양도 분석, 군락유사도와 DCA 분석

을 통해 식생단위간 유사도와 군락의 통계적 거리를 고찰하며, 주요 목본 수종의 종간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산림식생구조

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총 298개소의 산림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생유형분류 결과, 총 13

개의 식생단위로 구분되었으며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군락군으로 분류되었고, 신갈나무군락군은 산뽕나무군락, 터리풀

군락, 쇠물푸레나무군락, 개벚지나무군락, 신갈나무전형군락으로 세분되었고, 산뽕나무군락은 물참대군과 산뽕나무전형군

으로 세분되었으며, 터리풀군락은 박새군, 새군, 터리풀전형군으로 세분되었으며, 쇠물푸레나무군락은 소나무군, 일본잎갈

나무군, 쇠물푸레나무전형군으로 세분되었다. 물참대군은 다시 가래나무소군, 황벽나무소군, 말발도리소군, 물참대전형군

으로 세분되었다. 입지환경인자와 일치법과 CCA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해발고도에서 터리풀군락(식생단위 6∼8)은 

1,200 m 이상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식생단위에서는 1,200 m 이하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CA 

분석 결과에서도 터리풀군락은 해발고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다양도 분석 결과, 터리풀군락이 

종다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락유사도 결과, 쇠물푸레나무군락(식생단위 9∼11)의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동질하게 

나타났으며, 산뽕나무군락(식생단위 1∼5)과 새군(식생단위 7)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CA 분석 결과에

서도 산뽕나무군락과 터리풀군락의 통계적 축의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나 군락유사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요 목본 수종의 종간상관관계 분석 결과, 친수성 수종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고, 참나무류인 신갈나무

와 양수인 소나무, 일본잎갈나무 등은 음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1)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forest vegetation structure in the Marugeum (Ridge) area of 
Gitdaebaegibong to Jukryeong, Baekdudaegan. Data were collected in 298 quadrates through a Braun-Blanquet 
vegetation survey from April, 2018 to October, 2018. Forest vegetation was classified into 13 vegetation units. A 
Quercus mongolica community was divided into Morus bombycis, Filipendula glaberrima, Fraxinus sieboldiana, 
Prunus maackii unit and Q. mongolica typical unit. The M. bombycis unit was further classified into a Deutzia glabrata 
group and M. bombycis typical group. The F. glaberrima unit was subdivided into a Veratrum oxysepalum group, 
Arundinella hirta group, and F. glaberrima typical group. The F. sieboldiana unit was divided into a Pinus densiflora 
group, Larix kaempferi group, and F. sieboliana typical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vegetation units and 
environmental factors was studied through coincidence analysis and CCA. The F. glaberrima unit (VU 6∼8) was 
distributed by elevation above 1,200 m and other vegetation units were distributed below 1,200 m. Results of the 
CCA analysis showed that the F. glaberrima unit distribu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levation. As a result 
of species diversity, the F. glaberrima unit was higher than other vegetation units. A similarity index analysis revealed 
that the F. sieboldiana unit (VU 9∼11) was relatively homogeneous, and the M. bombycis unit (VU 1∼5) and A. 
girta group (VU 7) were relatively heterogeneous. A 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determined that th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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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statistical axes of the M. bombycis and F. glaberrima units was the greatest,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nalysis of the similarity index. As a result of interspecific correlation of major woody plants, hydrophilic speci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and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Q. mongolica and intolerant species such 
as P. densiflora and L. kaempferi.

Key words: phytosociology, coincidence method, CCA, species diversity, similarity index, DCA, interspecific correlation

서  론

백두산에서 기봉(起峰)하여 함경도를 넘어 강원도 내달

아서 전라도 돌아들어, 지리산에 이르러서 일지맥(一支脈)

이 머무르니, 옛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나라 등마루 산줄기

라 하여 백두대간이라 불렀다. 백두대간의 개념은 1980년

대 초부터 신속히 확산되어 갔으며(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4), 산과 강을 하나의 유기체로 

인식한 산경표에서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지리적으로 1대

간, 1정간, 13정맥 등 15개로 나누었고, 총 연장 길이 약 

1,400㎞ 중 남한지역에 해당하는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

봉까지 약 680㎞에 이른다(Korea Forest Service, 2008). 백

두대간은 국토의 골격을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생태계의 핵심 축을 이루는 생물종 다

양성의 보고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인 동시에 동해

로 흐르는 물과 서해로 흐르는 물을 갈라놓는 대분수령이

며, 1정간, 13정맥의 모태이자 강의 발전지이고 한반도 산

지 분류체계의 상징이자 인문⋅사회⋅문화⋅역사의 기반

이 된다(Korean Society of Envrionment and Ecology, 

2010). 

남한의 백두대간은 설악산권역(향로봉∼구룡령), 태백산

권역(구룡령∼깃대배기봉), 속리산권역(깃대배기봉∼청화

산), 덕유산권역(청화산∼남덕유산), 지리산권역(남덕유산

∼천왕봉)으로 나눌 수 있으며(Korea Forest Service, 2016), 

본 연구대상지인 깃대배기봉에서 죽령까지의 구간은 속리

산권역에 속한다. 구간 안에는 금강소나무의 원형이 잘 보

존되고 있으며(Lee et al., 2012), 송이버섯 등, 약용⋅식용 

식물자원의 자연생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Oh et al., 1998; 

Kim and Yun, 2009a) 구룡산(1,344 m)과 옥석산(1,242 m), 

태백산과 소백산의 두 산을 이어주는 연결구간이며 열악

한 도로 사정과 험준한 지형 그리고 울창한 산림 등으로 

자생식물의 보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달산

(1,236 m)이 위치해 있고(An, 2018), 주봉인 비로봉(1,439 m)

을 비롯하여 동북측의 국망봉(1,421 m), 신성봉(1,380 m), 형

제봉(1,177 m)이 뻗어있고 서남측으로는 제 1연화봉(1,394 m), 

제 2연화봉(1,357 m)에 이르는 고산준령을 이루며 산악형국

립공원 중에서 지리산과 설악산 다음으로 면적(320.5㎢)이 

넓은 소백산 등이 위치해 있어 자연생태계의 자원이 풍부

한 지역이다(Lee et al., 1993).

백두대간의 식생유형분류 및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Cho, et al., 2004; Hwang et al., 2012; Cheon et al., 2013; 

Kim et al., 2013; Lee et al., 2014a; Lee et al., 2014b; 

Chung et al., 2014; Chung et al., 2015; Han et al., 2015; 

Hwang et al., 2015; Hwang et al., 2016; Hwang, 2016) 등 

Figure 1. The Location of study sites of Gitdaebaegibong to Jukryeong in Baekduda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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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략적 분석인 통계패키지

를 이용한 군집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군락유형을 

인식하고 분류할 때에 식물사회학적(floristic-sociological)인 

측면, 즉 식물사회의 종조성을 강조하는 연구전략(Braun- 

Blanquet, 1932; Braun-Blanquet, 1964)으로 군락분류체계

의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Z-M학파의 전통군락분류법

(Whittaker, 1965)에 의한 식생유형분류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었다.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백두대간 연구는 

소수 존재하였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취급하다 보니 식생

의 구조를 자세하게 파악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마루금을 따라 세부구간별 식생구조를 살핀 기존의 연구

로는 피재∼도래기재 구간(Oh and Park, 2002), 정령치∼
복성이재 구간(Choi and Oh, 2003), 남덕유산∼소사재 구

간(Choi et al., 2004), 부봉∼포암산 구간(Choo and Kim, 

2005), 댓재∼백봉령 구간(Lee et al., 2012), 한의령∼댓

재 구간(Cho and Lee, 2013), 조침령∼신배령 구간(Lee et 

al., 2014a), 구룡령∼약수산 구간(An et al., 2014), 중대사

∼비로봉 구간(Han et al., 2015) 등 여러 연구가 이루어

져 왔지만 깃대배기봉에서 죽령 구간의 식생구조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깃대배기봉에서 죽령 구간의 산림식

생을 대상으로 Z-M학파의 식물사회학적 유형분류를 통

해 종조성을 파악하고 분류된 식생단위와 입지환경인자

와의 상관관계를 일치법(Coincidence method)과 CCA 분

석을 통해 살피며, 식생단위별 종다양성, 군락유사도와 

DCA 분석을 통해 군락간 유사도 및 통계적 거리를 고찰

하고 주요 목본 수종의 종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지의 산림식생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남한의 백두대간 구간 중 행정구역상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계에 있는 깃대배기봉

(1,368 m)에서부터 구룡산(1,344 m), 옥석산(1,242 m), 선달

산(1,236 m), 소백산 비로봉(1,439 m)을 거쳐 죽령까지의 

총 63.6 ㎞ 구간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Figure 1). 본 

조사지의 생태권역은 산악권역에 속하며(Shin and Kim, 

1996), 식물구계구분에서는 중부아구에 속한다(Lee and 

Yim, 2002). 깃대배기봉에서 죽령 구간 내 지질을 살펴보면, 

깃대배기봉에서 도래기재 구간은 선캄브리아기 선캄브리

아계 율리통 고선리층(운모질 반안 및 흑운모-석영편암 등)

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도래기재에서 늦은목이재 구간은 

선캄브리아기 고선리층, 화강편마암, 점선리층(화강암질 

편마암류), 폐그마타이트질미그마타이트 등의 순으로 분포

하고 있었다. 늦은목이재에서 죽령 구간은 선캄브리아기 

폐그마타이트질미그마타이트, 반성변정질 편마암, 마그마

타이트질편마암, 흑운모화강암질편마암 등의 순으로 분포

하고 있었다(Korea Forest Service, 2015). 

2. 야외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기간은 2018년 4월부터 동년 10월까지 백두대간 깃대

배기봉에서 죽령 구간의 마루금을 대상으로 정략적인 식생

자료를 수집하고자 500 m 간격으로 마루금선 기준 좌⋅우 

50 m를 이격하여 20 m × 20 m 크기의 총 298개소의 방형구

를 선정하였다. 식물사회학적 방법(Ellenberg, 1956; Braun- 

Blanquet, 1964)에 따라 조사구내에 출현하는 각 종의 피도

(coverage)와 개체수를 조합시킨 우점도(dominance) 계급을 

층위별로 구분하여 판정 기록하였고, 생육상태는 종 개체의 

집합 혹은 이산의 정도에 따른 군도(sociality)계급 등을 측정

하였다. 환경요인의 측정은 해발고도, 지형, 방위, 경사, 

암석노출도, 낙엽층깊이, 층위별 평균식피율, 층위별 평균

수고, 층위별 평균흉고직경 등을 측정 및 기록하였다. 구성

종의 식물분류와 동정은 원색식물도감(Lee, 2003), 원색한

국수목도감(Hong et al., 1987), 나무생태도감(Yun, 2016)을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국가표준식물목록(Korea National 

Arboretum, 2014a)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Korea 

National Arboretum, 2014b)을 기준으로 학명과 국명을 작성

하였다. 298개소 방형구의 식생자료를 토대로 Ellenberg 

(1956)의 표조작법과 Hill(1979a)의 TWINSPAN을 이용하

여 소표(raw table)로부터 여러 단계의 표조작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재도로 나타낸 식별표를 작성하여 식생유형

분류를 실시하였다. 군락유형 분류 후, 연속계수가 아닌 

정성적 범주화 계수인 지형의 경우, 계곡부(V)를 1, 사면하부

(LS)를 3, 사면중부(MS)를 5, 사면상부(US)를 7, 능선부(R)

를 9, 산정(T)을 10의 정량적 값을 대입하여 기술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된 식생단위와 입지환경인자(해발

고도, 사면경사도, 암석노출도, 교목층 평균수고와)와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일치법(coincidence method)에 의거하

여 검토하였고(Cho, 1990; Lee, 1993; Yun, 1994), 규범적 

대응 분석법인 CCA(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를 

통해 무생물적 환경인자(해발고도, 지형, 암석노출도)와 식

생단위와의 상관관계, 생물적 환경인자(교목층 평균식피율, 

초본층 평균식피율, 교목층 평균수고, 아교목층 평균수고, 

교목층 평균흉고직경, 아교목층 평균흉고직경, 평균출현종

수)와 식생단위와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일치법의 결과와 고찰하였다. 수리통계처리를 위

하여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PC-Ord v5.17을 이용하여 Biplot 

cutoff R2 0.200으로 분석하였다. 일정 면적 내에서 종수, 

또는 군집 내에서 일정 개체수를 구성하는 종수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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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풍부도(species richness)와 각 종에 속하는 개체수가 얼마

나 고르게 분포하는가를 나타내는 균등도(species evenness)

를 동시에 나타내는 척도인 종다양도지수(Shannon, 1949), 

최대종다양도지수, 균재도, 우점도를 분석하였다(Herlbert, 

1971; Brower and Zar, 1977). 식생유형분류를 통해 나온 

식생단위별 각 종(種) 사이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ørensen의 유사계수(CCs)를 이용하여 군락유형별 구성종

의 유사성을 분석하였고(Sørensen, 1948), 분류된 식생단위 

안에 속해있는 조사구들의 종들의 우점도값을 평균하여 

DECORANA(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를 이용하

여 서열분석을 실시하였다. DECORANA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이차원 공간에 각각의 식생단위를 배열하여 식생단

위간의 유연관계를 파악하였고(Hill, 1979b), Sørensen의 유

사계수(CCs) 결과와 고찰하였다. 수종간의 친화성을 밝히

고자 298개소의 조사구에서 집계된 주요 목본 수종 28종의 

개체수 자료를 토대로 PASW(SPSS) 통계프로그램(ver. 

24.0)를 이용하여 종간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식물사회학적 군락유형 분류 및 상대우점치

깃대배기봉에서 죽령 구간 백두대간 마루금 298개소의 

산림식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의해 

식생유형 분류를 수행하였던 바, 최상위 수준에서 신갈나무

군락군(Quercus mongolica community group)이 분류되었고, 

신갈나무군락군은 산뽕나무군락(Morus bombicis community), 

터리풀군락(Filipendula glaberrima community), 쇠물푸레나

무군락(Fraxinus sieboldiana community), 개벚지나무군락

(Prunus maackii community), 신갈나무전형군락(Q. mongolica 

typical community)으로 세분되었다. 산뽕나무군락은 물참

대(Deutzia glabrata group)군과 산뽕나무전형군(M. bombicis 

typical group)으로 세분되었고, 물참대군은 개래나무소군

(Juglans mandshurica subgroup), 황벽나무소군(Phellodendron 
amurense subgroup), 말발도리소군(Deutzia parviflora subgroup), 

물참대전형소군(D. glabrata typical subgroup)으로 세분되

었다. 터리풀군락은 박새군(Veratrum oxysepalum group), 

새군(Arundinella hirta group), 터리풀전형군(F. glaberrima 

typical group)으로 세분되었고, 쇠물푸레나무군락은 소나무

군(Pinus densiflora group), 일본잎갈나무군(Larix kaempferi 
group), 쇠물푸레나무전형군(F. sieboldiana typical group)으로 

세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산림식생이 전체적으로 신갈나

무 군락형으로 대표된다는 연구결과와(Yun et al., 2011) 

일치하였다.

1) 식생단위 1 (신갈나무군락군-산뽕나무군락-물참대군-

가래나무소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2의 산뽕나

무, 산수국, 느릅나무, 병조희풀, 고추나무의 식별종 출현

에 의해 산뽕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산뽕나무군

락의 하위종군으로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마, 박쥐나무 

식별종에 의해 물참대군으로 구분되어졌고, 물참대군의 

하위종군으로 가래나무, 작살나무, 고마리, 이삭여뀌, 사

위질빵, 새콩, 노랑물봉선, 은꿩의다리, 좀깨잎나무의 식

별종에 의해 가래나무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

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

푸레나무, 산딸기, 오미자, 산뽕나무, 산수국, 가래나무 

등 총 12종이 출현하였다. 가래나무는 주로 산록과 계곡

에 자생하는 낙엽활엽교목(Korea Forest Service, 1987)으

로 기존 연구에서는 계곡지역의 상층임관에서 상위의 상

대우점도를 보이는 대표적 수종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Yang and Kim, 2002), 본 결과에서도 작살나무, 고마리, 

이삭여뀌, 사위질빵, 새콩, 노랑물봉선, 좀깨잎나무 등과 

같은 친수성 식물과 함께 하나의 종군을 구성하였다. 

Kim and Yun(2009b)이 실시한 문수산⋅옥석산 일대의 

산림식생유형 분류 결과, 신갈나무군락군-산수국군락-물

참대군-가래나무소군으로 분류된 결과와 본 연구의 식생

단위 1과 유사한 결과로 유형이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2) 식생단위 2 (신갈나무군락군-산뽕나무군락-물참대군-

황벽나무소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2의 산뽕나

무, 산수국, 느릅나무, 병조희풀, 고추나무의 식별종 출현

에 의해 산뽕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산뽕나무군

락의 하위종군으로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마, 박쥐나무 

식별종에 의해 물참대군으로 구분되어졌고, 물참대군의 

하위종군으로 황벽나무, 난티나무, 산괴불주머니, 가는잎

쐐기풀의 식별종에 의해 황벽나무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오미자, 산수국,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마, 박

쥐나무, 황벽나무, 산괴불주머니 등 총 16종이 출현하였

다. 황벽나무는 양수이나 내음성이 강하여 음지에서도 

잘 자라며, 내건성에 약하여 건조지보다는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에서 잘 자라는 수종으로 전국 산지에 고루 분

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Korea National Arboretum, 

2018), 본 연구지에서는 모든 식생단위 가운데 지형 환산

값이 2.2로 나타나 가장 계곡부에 가까운 곳에 자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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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생단위 3 (신갈나무군락군-산뽕나무군락-물참대군-

말발도리소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2의 산뽕나무, 

산수국, 느릅나무, 병조희풀, 고추나무의 식별종 출현에 의

해 산뽕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산뽕나무군락의 하

위종군으로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마, 박쥐나무 식별종에 

의해 물참대군으로 구분되어졌고, 물참대군의 하위종군으

로 말발도리, 큰괭이밥, 비짜루, 눈괴불주머니, 황고사리의 

식별종에 의해 말발도리소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

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오미자, 산뽕나무, 산수국, 느릅나무, 

병조희풀, 고추나무, 십자고사리, 승마, 말발도리 등 총 24

종이 출현하였다. 본 식생단위는 말발도리의 식별종에 의

해 구분되었지만 기존 식생유형분류에서는 말발도리 종군

으로 유형이 분류된 연구가 거의 없어 심도있는 종조성적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식생단위 4 (신갈나무군락군-산뽕나무군락-물참대전

형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2의 산뽕나

무, 산수국, 느릅나무, 병조희풀, 고추나무의 식별종 출현

에 의해 산뽕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산뽕나무군

락의 하위종군으로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마, 박쥐나무 

식별종에 의해 물참대군으로 구분되어졌고, 종군 4 이하

의 종군에서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물참

대전형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

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

나무, 오미자, 산수국, 느릅나무,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

마, 말발도리 등 총 16종이 출현하였다. 물참대는 산지의 

계류에 매우 가까운 곳에 생육하는 특성이 있으며(Kim, 

2003) 본 연구에서도 지형 환산값이 2.3으로 나타나 계곡

부에 주로 물참대전형군의 식물들이 자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룡산의 산림군집구조를 살펴본 기존 연구

에서 신갈나무군락군-고로쇠나무군락-물참대군의 종군

을 살펴보았을 때, 물참대, 십자고사리, 승마 등이 출현하

여(Lee et al., 2012), 본 연구의 물참대군(종군 3)의 식별

종과 유사하였다.

5) 식생단위 5 (신갈나무군락군-산뽕나무전형군락)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3 이하의 종

군에서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종군 2의 

산뽕나무, 산수국, 느릅나무, 병조희풀, 고추나무의 식별

종 출현에 의한 산뽕나무전형군락으로 구분되어졌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

갈나무, 물푸레나무, 산딸기, 산뽕나무 등 총 21종이 출

현하였다. 산뽕나무전형군락의 표징종인 산뽕나무의 우

점도가 높았던 조사구는 계곡에 주로 위치하였고, 기존

의 태백산(1,566 m)을 비롯하여 연화봉(1,052 m), 청옥산

(1,276 m) 등의 높은 산지에 감싸여 있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백천계곡의 삼림군집분류에서도 산뽕나무전형군

은 게곡과 사면하부에 주로 위치하였고 동일한 식생단위 

내에 산수국, 고추나무, 병조희풀 등이 출현하여 유사한 

종조성을 이루고 있었다(Jang et al., 2008).

6) 식생단위 6 (신갈나무군락군-터리풀군락-박새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7의 터리풀, 

눈개승마, 참조팝나무, 산꼬리풀, 개시호, 큰산꼬리풀, 쥐

손이풀, 사스래나무, 시닥나무, 마가목, 분비나무, 두루미

꽃, 주목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터리풀군락으로 구분되

어졌으며, 터리풀군락의 하위종군으로 박새, 금강애기나

리, 풀솜대, 귀룽나무, 광대수염, 용수염, 피나물, 도깨비

부채, 명자순, 나래회나무, 복장나무, 병풍쌈, 연영초, 청

시닥나무의 식별종에 의해 박새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

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터리풀, 눈개승마, 박

새, 금강애기나리, 풀솜대 등 총 29종이 출현하였다. 박

새군의 경우, 식생단위 가운데 평균해발고도가 1,275.6 m

로 높은 곳에 주로 나타났으며 여로속(Veratrum) 식물이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쉽거나 자주 관찰할 수 있는 식물

은 아니며 특정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산지에서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낮은 야산 지역보

다는 500 m 이상의 참나무림 지역 등지에서 서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였다(Lee, 

2016).

7) 식생단위 7 (신갈나무군락군-터리풀군락-새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7의 터리풀, 

눈개승마, 참조팝나무, 산꼬리풀, 개시호, 큰산꼬리풀, 쥐

손이풀, 사스래나무, 시닥나무, 마가목, 분비나무, 두루미

꽃, 주목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터리풀군락으로 구분되

어졌으며, 터리풀군락의 하위종군으로 새, 범꼬리, 꿀풀, 

털진달래, 질경이, 구절초, 가는기린초, 개구릿대, 모데미

풀, 솔나리, 둥근이질풀, 마타리, 포아풀, 과남풀, 김의털, 

돌양지꽃, 정영엉겅퀴, 구슬댕댕이, 바위채송화, 개박달

나무, 매자나무, 바위솔, 바위구절초, 왜솜다리, 왜우산풀

의 식별종에 의해 새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

레나무, 산딸기, 터리풀, 눈개승마, 참조팝나무, 개시호, 

새, 범꼬리, 꿀풀, 털진달래, 구절초, 가는기린초, 개구릿

대 등 총 27종이 출현하였다. 평균해발도고가 1,363.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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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생단위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본 식생단위에서 

나타난 새는 소백산 비로봉 초원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

는데 이 지역에 대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쥐손이

풀(42.1%)이 새(29.8%)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

면(Lee, 1991), 약 30년이 지난 후 현존식생에서는 새의 

상재도와 우점도는 Ⅲ24, 쥐손이풀의 상재도와 우점도는 

Ⅱ13으로 새의 분포가 쥐손이풀보다 더 우세해진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특징종의 세력변화가 이루어진 것으

로 사료되었으며, 본 식생단위의 식생이 주로 자생하는 

비로봉 초원 지역의 경관생태학적인 장기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8) 식생단위 8 (신갈나무군락군-터리풀전형군락)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8 이하의 종

군에서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종군 7의 

터리풀, 눈개승마, 참조팝나무, 산꼬리풀, 개시호, 큰산꼬

리풀, 쥐손이풀, 사스래나무, 시닥나무, 마가목, 분비나무, 

두루미꽃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터리풀전형군락으로 구

분되어졌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

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산딸기, 터리풀 등 총 

20종이 출현하였다. 한국산 터리풀속 식물의 계통학적 

연구에서 터리풀속은 고산에서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으

로 주변이 습하고 그늘진 곳에서 자생한다고 하였는데

(Cho, 2017) 본 연구에서 터리풀군락(식생단위 6∼8)의 

평균해발고가 1,180.2 m으로로 다른 군락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기존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별

종으로 나타난 사스래나무, 시닥나무, 마가목, 분비나무, 

두루미꽃 등은 아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알려져 

해발고도가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인자 중 

가장 주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였다(Kim et al., 2009; Kim et al., 2016).

9) 식생단위 9 (신갈나무군락군-쇠물푸레나무군락-소나

무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10의 쇠물푸레

나무, 삽주, 굴참나무, 우산나물, 진달래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쇠물푸레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쇠물푸레나

무군락의 하위종군으로 소나무 식별종에 의해 소나무군으

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쇠물푸레나무, 삽주, 소나무 등 총 21종이 출현하였다. 대

부분의 식물은 자신의 생존전략으로써 타감효과를 보이며

(Rizvi and Rizvi, 1992), 구과목(Coniferales)에 해당하는 

식물은 타 식물들에 비하여 두드러진 타감(allelopathy) 효

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Monsi, 1963; 

Brown, 1967; Kil and Yim, 1983; Kim et al., 1998). 소나무

의 타감작용이 본 식생단위의 초본층 평균식피율이 

37.7%, 평균출현종수가 23.7로 다른 식생단위에 비하여 낮

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10) 식생단위 10 (신갈나무군락군-쇠물푸레나무군락-일

본잎갈나무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10의 쇠물푸

레나무, 삽주, 굴참나무, 우산나물, 진달래의 식별종 출현

에 의해 쇠물푸레나무군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쇠물푸

레나무군락의 하위종군으로 일본잎갈나무 식별종에 의

해 일본잎갈나무군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

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

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삽주, 일본잎갈나무 등 총 25종

이 출현하였다. 일본잎갈나무는 속성수 조림수종으로 전

국 각지에 식재되어 있으며(Yim, 2005; Korea Forest 

Service, 2018), 숲가꾸기 사업 등에 의해 향후 인위적인 

교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서는 관리를 통한 천이유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와

(Cho et al., 2012), 자연림과 인공림의 종다양도 비교는 

간벌작업, 하예작업 등의 숲가꾸기 사업에 의한 인위적 

교란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Cho et 

al., 2011) 등 기존의 결과들이 상반되어 숲가꾸기가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

한 것으로 보인다.

11) 식생단위 11 (신갈나무군락군-쇠물푸레나무전형군락)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11 이하의 종

군에서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종군 10의 

쇠물푸레나무, 삽주, 굴참나무, 우산나물, 진달래의 식별

종 출현에 의해 쇠물푸레나무전형군락으로 세분되었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쇠물푸레나

무, 삽주 등 총 21종이 출현하였다. 옥선산 일대의 산림

식생유형 분류를 실시한 기존의 문헌을 살펴보면 쇠물푸

레나무, 진달래, 삽주 등이 같은 군락에 식별되어 본 연

구 결과와 종조성적 측면에서 유사한 식생유형분류 결과

를 나타냈다(Kim and Yun, 2009b).

12) 식생단위 12 (신갈나무군락군-개벚지나무군락)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13의 개벚지

나무, 거제수나무의 식별종 출현에 의해 개벚지나무군락

으로 구분되어졌다. 본 식생단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

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개벚지나무, 거제수나무 등 총 22종이 출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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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의 생태적 천이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이 

초기 수종에 속하는 임목들이 어떻게 조성되어 어떤 산

림 구조를 형성하고, 그 수종들에 의해 변화된 물리적 환

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천이 후기 수종에 속하는 

임목들의 침입과 정착에 의하여 산림 구조가 변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Lee et al., 2004). 종군 

13의 식별종은 개벚지나무와 거제수나무로 양수 수종이

며(Yun, 2016),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소

나무 등 중용수, 음수, 양수 등 다양한 천이과정 속의 식

생이 자리하고 있어 앞으로 종간경쟁, 쇠퇴 등의 과정을 

통한 천이 유형에 관한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었다. 

13) 식생단위 13 (신갈나무전형군락군)

본 식생단위는 신갈나무군락군에서 종군 2 이하의 종

군에서 식별종들이 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오미자의 식별종 출현

에 의한 신갈나무전형군락군으로 구분되었다. 본 식생단

위에 출현하는 식물의 우점도가 3이상인 종은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당단풍나무, 산딸기 등 21종이 출현하였다. 

2. 일치법과 CCA를 통한 식생유형과 입지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

일치법(coincidence method)은 식생단위와 종조성 이외

의 조건과 관계를 검사하는 것으로 군락구분시 식생자료

의 위치선정과 식생단위의 상하관계 결정에 이용되고, 

분류된 식생단위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특성 등에 대하

여 정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Yun, 2009). 각 식생단위

와 입지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발

고도, 사면경사도, 암석노출도, 교목층 수고를 일치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2). 해발고도로 

식생단위를 분류한 결과, 1,200 m를 기준으로 산뽕나무

군락(식생단위 1∼5)은 600∼1,200 m 이하의 비교적 낮

은 해발고도에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는 한국 

산림의 식물사회학적 분류를 실시한 기존 문헌에서 산뽕

나무의 상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식생단위의 평균해발

고도가 864 m로 해발고도 1,000 m 이하에 주로 자생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

다(Yun et al., 2011). 박새군(식생단위 6)과 새군(식생단

위 7)은 1,200 m 이상의 비교적 높은 해발고도에 분포하

였으며, 기존의 남한 식생유형분류에서 박새와 새는 같

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vegetation units and environmental factors
(a: Altitude, b: Slope degree, c: Bare rock, d: Height of tre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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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위에서 상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해발고

는 1,595 m로 모든 식생단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Yun et al., 2011). 쇠물푸

레나무군락(식생단위 9∼11)은 800∼1,200 m의 고도분

포범위를 보였고 개벚지나무군락(식생단위 12)과 신갈나

무전형군락(식생단위 13) 역시 1,200 m 이하에 주로 분

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면경사도로 식생단위를 분류한 

결과, 말발도리소군(식생단위 3)과 물참대전형군(식생단

위 4)은 17.5∼35.0°사이의 급경사지에 주로 분포하였고 

새군(식생단위 7)과 개벚지나무군락(식생단위 12)은 주

로 17.5°이하에 주로 분포하였는데 이는 식생단위 3과 식

생단위 4의 경우 주로 계곡부 급경사지에 자생하는 말발

도리, 물참대의 생육특성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Kim and Yun, 2009b; Han et al., 2016), 식생단위 7인 새

군은 주로 소백산 비로봉 지역 넓은 초원지역 능선에 주

로 분포하여 경사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암석노출도로 식생단위를 분류한 결과, 황벽나무소군

(식생단위 2), 말발도리소군(식생단위 3), 물참대전형군(식

생단위 4)은 70∼90%의 높은 암석노출도를 보였는데 이

는 계곡부에 주로 위치하여 높은 암석노출도를 보이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일본잎갈나무군(식생단위 10)과 개벚지

나무군락(식생단위 12)은 암석노출도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그 외 식생단위에서는 0∼50% 이하의 넓은 암석노출도

를 보였다. 교목층 수고로 식생단위를 분류한 결과, 산뽕나

무군락(식생단위 1∼5)은 12.5∼25 m까지 교목층 수고 범

위가 나타나 수고가 높은 교목층을 이루고 있었고 박새군

(식생단위 6)은 5∼15 m, 새군(식생단위 7)은 7.5 m 이하의 

낮은 교목층 수고 범위를 나타내었다. 그 외 식생단위에서

는 5∼25 m까지 넓은 수고 범위로 나타났다. 

Figure 3과 Figure 4는 각각 무생물적 환경인자(해발, 

지형, 암석노출도), 생물적 환경인자(교목층 식피율, 초본

층 식피율, 교목층 평균수고, 아교목층 평균수고, 교목층 

평균흉고직경, 아교목층 평균흉고직경, 평균출현종수)와 

입지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Biplot 

cutoff R2은 0.200으로 하여 CCA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를 무생물적 환경인자는 1축(42.6%)과 2축(32.2%)으로 

생물적 환경인자 역시 1축(36.2%)과 2축(24.0%)으로 나

타내었다. 무생물적 환경인자와 식생단위와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터리풀군락(식생단위 6∼8)은 해발고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쇠물푸레나무

군락(식생단위 9∼11)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발고도로 식생단위를 분류한 일치법

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황벽나무소군(식생단위 2), 

말발도리소군(식생단위 3), 물참대전형군(식생단위 4)은 

암석노출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암석노출도로 식생단위를 분류한 일치법과 그 결과

가 같아 정석적인 분석과 정량적인 분석 결과가 크게 다

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물적 환경인자와 식생단위

Figure 3.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CCA) ordination diagram showing 13 vegetation
units and abiotic environmental variables(Altitude; AL, Topography; TO, Bare rock; BR) against
axis 1 and axis 2 (Cutoff R2: 0.200, ●: Vegetation unit 1, ♠: Vegetation unit 2, ♥: Vegetation
unit 3, ◐: Vegetation unit 4, ◑: Vegetation unit 5, □: Vegetation unit 6, ◇: Vegetation 
unit 7, △: Vegetation unit 8, ■: Vegetation unit 9, ◆: Vegetation unit 10, ▲: Vegetation
unit 11, ♣: Vegetation unit 12, ◈: Vegetation unit 13).



161백두대간(깃대배기봉-죽령 구간) 마루금 주변의 산림식생구조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새군(식생단위 7)과 터리풀전

형군락(식생단위 8)은 교목층 평균수고, 아교목층 평균수

고, 교목층 평균흉고직경, 아교목층 평균흉고직경, 교목

층 평균식피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고 

박새군(식생단위 6)은 평균출현종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소나무군(식생단위 9)과 쇠물푸레나무전형군락(식생단위 

11)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3. 식생유형별 종다양도

백두대간(깃대배기봉-죽령 구간) 마루금의 산림식생을 

식물사회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구분된 13개의 식생단

위를 기준으로 군락의 성숙도와 안정도 등의 간접적인 

군락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다양도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Figure 5). 산뽕나무군락(식생단위 1∼5)

과 터리풀군락(식생단위 6∼8)의 종다양도가 높은 경향

이었는데 이는 산뽕나무군락이 주로 계곡부에 위치하였

고 Hwang and Yun(2007)의 계곡림 유형의 종다양도는 

Figure 4.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CCA) ordination diagram showing 13 vegetation units 
and biotic environmental variables(Coverage of tree layer: CT, Coverage of herb layer: CH, Height 
of tree layer: HT, Height of subtree layer: HST, DBH of tree layer: DT, DBH of subtree layer: DST, 
Number of present species: PS) against axis 1 and axis 2 (Cutoff R2: 0.200, ●: Vegetation unit 1, 
♠: Vegetation unit 2, ♥: Vegetation unit 3, ◐: Vegetation unit 4, ◑: Vegetation unit 5, □: Vegetation 
unit 6, ◇: Vegetation unit 7, △: Vegetation unit 8, ■: Vegetation unit 9, ◆: Vegetation unit 10, 
▲: Vegetation unit 11, ♣: Vegetation unit 12, ◈: Vegetation unit 13).

Figure 5. Values of species diversity indices in each vegetation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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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림 유형 및 인공림 유형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인

다는 결과와 종풍부도와 종다양도에 있어 지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면⋅능선형에 비하여 계곡凹형지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Kim and Cho, 2017). 특히 박새군(식생단위 6)은 종풍

부도와 종다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종

다양도지수는 출현 종수가 많을수록 종간 상호작용은 다

양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

다(Margalef, 1972). 터리풀군락(식생단위 6∼8)의 종다양

도 역시 높은 경향이었으며 해발고도가 식생단위들 가운

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발고도와 종다양성과의 관계

는 일반적으로 고도과 증가함에 따라 종다양성 역시 감

소하는 단순 일차 선형 형태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종

다양성이 증가하여 중간 고도에서 가장 높아진 후 다시 

감소하는 이차 포물선 형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

며(Wang et al., 2007), 본 결과는 후자의 이차 포물선 형

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식생유형간 군락유사도 및 DCA 분석

유사도지수는 산림군락의 출현하는 수종이 어느 정도 

동일한 요인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Cox(1972)는 생태적으로 유사한 집단간에는 유사도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20%이하일 때는 이질군락이며, 

80%이상이면 동일군락, 1(100%)이면 두 군락이 완전히 

Figure 6. DCA(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ordination of vegetation units(●: Vegetation unit 
1, ♠: Vegetation unit 2, ♥: Vegetation unit 3, ◐: Vegetation unit 4, ◑: Vegetation unit 5, □: Vegetation 
unit 6, ◇: Vegetation unit 7, △: Vegetation unit 8, ■: Vegetation unit 9, ◆: Vegetation unit 10, 
▲: Vegetation unit 11, ♣: Vegetation unit 12, ◈: Vegetation unit 13).

Vegetation unit VU1 VU2 VU3 VU4 VU5 VU6 VU7 VU8 VU9 VU10 VU11 VU12 VU13
VU1 　 　 　 　 　 　 　 　 　 　 　 　 　
VU2 0.449 
VU3 0.545 0.486 
VU4 0.476 0.521 0.581 
VU5 0.615 0.352 0.539 0.494 
VU6 0.477 0.373 0.467 0.450 0.509 
VU7 0.332 0.233 0.314 0.316 0.396 0.542 
VU8 0.549 0.347 0.456 0.448 0.680 0.608 0.495 
VU9 0.557 0.331 0.498 0.498 0.725 0.444 0.415 0.673 
VU10 0.508 0.356 0.484 0.484 0.673 0.448 0.400 0.605 0.727 
VU11 0.533 0.331 0.494 0.463 0.688 0.509 0.439 0.683 0.755 0.678 
VU12 0.479 0.409 0.497 0.550 0.547 0.477 0.402 0.516 0.585 0.584 0.564 
VU13 0.568 0.376 0.494 0.486 0.717 0.585 0.424 0.707 0.673 0.697 0.735 0.574 

Table 2. Community coefficient of similarity in each vegetation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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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을, 0이면 완전히 다름을 의미하고 보통 0.5(50%)이상

이면 통례적으로 차이가 없는 군락이라고 하였다. 식물사회

학적 유형분류를 통해 구분된 13개의 식생단위간 구성종의 

유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ørensen의 유사계수(CCs)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쇠물푸레나무군락(식생

단위 9∼11)은 식생단위간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

로 동질한 군락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쇠물푸레나무군락의 

환경인자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경인자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주로 남사면에 위치하여 강한 양수의 생태적 

특성을 가지는 소나무 및 일본잎갈나무 등이(Yun, 2016) 

군락을 이루는 조사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질적으로 나타난 군락은 주로 계곡부에 위치한 산뽕

나무군락(식생단위 1∼5)과 소백산 비로봉 능선부 초원지대

에 위치한 새군(식생단위 7)으로 나타나 종조성의 차이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Sørensen의 유사계수와 더불어 식생단위간 거리를 정

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탈경향대응분석(DCA)을 실시하

였다(Figure 6). 군락 단위로 축의 평균거리를 살펴보았

을 때, 쇠물푸레나무군락(식생단위 9∼11)이 제1축 평균

이 196, 제2축 평균이 74로 나타났고, 신갈나무전형군락

(식생단위 13)이 제1축이 201, 제2축이 109로 나타나 가

장 거리가 가까운 군락이었으며, 산뽕나무군락(식생단위 

1∼5)이 제1축 평균이 61, 제2축 평균이 99로 나타났고, 

터리풀군락(식생단위 6∼8)이 제1축 평균이 262, 제2축 

평균이 136으로 나타나 가장 거리가 먼 군락으로 나타났

다. 이는 유사도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경향이었

다. DCA 제1축과 제2축의 eigenvalue가 각각 0.5065, 

0.2759으로서 3개 축 전체 합 0.9306의 약 84.1%에 해당

하여 total variance에 대한 집중률이 높았다.

5. 종간 상관관계

수종은 서로 유사한 생육지를 선호하거나 특정한 생육

지를 회피하는 바에 따라 서로 친화력이 작용할 수도 있

고, 반발력이 생길 수도 있으며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수종간 상관관계라 한다

(Pielou, 1977; Greig-Smith, 1983; Schluter, 1984; Ludwig 

and Reynolds, 1988; Kim and Kuen, 1991; Chung and 

Kim, 2012).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생육공

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수종군을 의미하며, 음의 상관

관계를는 서로 다른 서식처를 가진 수종군을 의미한다

(Agnew, 1961). Table 3은 298개소의 조사구별 개체수 자

료와 빈도분포를 고려한 주요 수종들의 종간 상관관계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들메나무(sp23)와 난티나무(sp28); 

복장나무(sp20)와 난티나무(sp28); 들메나무(sp23)와 복

장나무(sp20); 복장나무(sp20)와 층층나무(sp4); 느릅나무

(sp6)와 고로쇠나무(sp8); 시닥나무(sp26)와 마가목(sp25) 

등의 수종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으며, 신갈나

무(sp1)와 일본잎갈나무(sp2); 신갈나무(sp1)와 층층나무

(sp4); 신갈나무(sp1)와 물푸레나무(sp3); 신갈나무(sp1)와 

산뽕나무(sp18); 신갈나무(sp1)와 소나무(sp5); 신갈나무

(sp1)와 다래(sp17); 신갈나무(sp1)와 잣나무(sp12) 등의 

수종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양의 상관이 

인정된 수종은 층층나무, 복장나무, 고로쇠나무, 들메나

무, 난티나무 등 계곡부 수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음의 

상관이 인정된 수종은 대부분 신갈나무와 음의 상관을 

이룬 일본잎갈나무, 소나무, 잣나무, 물푸레나무, 층층나

무, 다래, 산뽕나무 등이었다. 신갈나무(sp1)와 소나무

(sp5), 잣나무(sp12)와의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으로 나타

난 기존의 문헌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Choo and Kim, 2005; Chung and Kim, 2012), 천이과정 

속의 참나무류와 소나무류가 대표적 경쟁수종이라는 방

증이라 사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수종들이 선호하

는 생육환경이 비슷한 종들끼리는 양의 상관이 인정되고 

선호하는 환경이 서로 다른 종들끼리는 음의 상관이 인

정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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