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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phyto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Quercus acutissima

dominant forest in Anseong city. A total of 39 phytosociological relevés were sampled. 4 syntaxa were

classified to use the Z.-M. School’s methodology. Species compositions in which this study adopted

were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munity(typicum subcommunity, phytolacca

americana subcommunity),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

community. All syntaxa were distributed in a high proportion of synanthropophyte where lower-slopes

with low elevations and inclinations.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munity was

mainly distributed in the west side of Anseong city where high intensity and frequency of human im-

pacts was experienced. While in the east where most of the areas are covered mountains, Quercus acu-

tissima community and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 community were distributed. As a results,

phytolacca americana subcommunity belong to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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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nity is sytaxon that reflects change in species composition of Quercus acutissma dominant forest

due to the continuous landuse changes in Anseong city.

Key Words : Korean rural forest, Z.-M. school, Secondary forest, Anthropogenic disturbance, Phytolacca
americana

I. 서 론

참나무류(Quercus spp.) 가운데 속성수로(Park

and Moon, 1994; Shin et al, 2008) 구분되는 상

수리나무는 수간(trunk)이 곧게 자라 목재를 생

산하는데 용이하며(KNA, 2022), 습윤지와 건조

지에서 모두 생육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굴참나

무보다 내한성과 내음성이 강한 수종이다(Kim

et al, 2008; Jeong et al, 2009). 또한, 산림 수종

별 탄소흡수력 및 저장량 연구에서 상수리나무

는 비교적 우수한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IFoS, 2019). 한편 상

수리나무는 자연림(극상림)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하고, 개체수준 또는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Kim, 1992; Yun et al, 2010; Oh et al, 2018).

현재 상수리나무림이 주로 분포하는 입지는 마

을 배후산지, 구릉지 및 경작지 주변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철 마을로 불어

들어오는 북서풍을 막아주고, 땔감, 목재, 임산

물 등을 얻을 수있도록상수리나무림을 육림(숲

정이: rural forest)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꾸어 온

것이다(Kim, 2006b).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

아의냉온대남부지역에서난온대지역까지분포

하고 있다(Kim, 2013). 한국에서는 식생지리학적

으로 냉온대 중부·산지대(신갈나무-생강나무아군

단 Lindero-Quercenion mongolicae Kim 1992)(Kim,

1992)와 난온대 상록활엽수림대(Camellietea japo-

nicae Miyawaki et Ohba 1963)(Miyawaki and Ohba,

1963)에서 일부 단위식생이 구분되었으며(Kim,

2002; Lee et al, 2005; Choi et al, 2015), 대부분냉

온대 남부·저산지대(졸참나무-작살나무아군단

Callicarpo-Quercenion serratae Kim 1992)(Kim,

1992)의 분포범위에서 다양한 단위식생이 기재

되고 있다(Yun et al, 1995; Lee and Kim, 2005;

Song et al, 2009; Byeon and Yun, 2017; Kim et

al, 2018; Kim et al, 2021a). 상수리나무 우점림

들은 수평적 분포에 따라 다양한 진단종들을 포

함한 단위식생들이 구분되고 있는데 남해안의

거제도(Kim, 2002), 벽방산(Choi et al, 2015), 남

해군(Kim and Lee, 2003; Lee and Kim, 2005)에

서 기재된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난온대 및 해안

지역에서 출현하는 후박나무, 육박나무, 송악,

사스레피나무(Choi, 2012)와 냉온대 남부·저산

지대에서 출현하는 감태나무, 쥐똥나무, 작살나

무 등(Kim, 1992)이 진단종 또는 구성종으로 출

현하며, 내륙지역의 충북 중·북부지역 산지대에

서는 냉온대 중부·산지대의 진단종인 신갈나무,

들메나무, 왕느릅나무, 수리취, 병조희풀 등

(Kim, 1992)이 출현하는 상수리나무 우점림이

존재한다. 그 외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한반도 내륙에 위치하며, 냉온대 남

부·저산지대를 규정짓는 진단종들(작살나무, 쥐

똥나무, 감태나무, 개서어나무, 졸참나무 등)

(Kim, 1992)이 비교적 높은 피도와 빈도로 출현

하고 있다. 한반도 내륙에 분포하는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모두 산지하부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부산 금정산에서 기재된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능선부 및 사면상부에서 기재된 바 있다(Yun et

al, 1995). 또한, 도시지역에 분포하는 상수리나

무 우점림은 농촌지역과 비교하여 식재종 및 외

래도입종(아까시나무, 밤나무, 이팝나무 등)이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출현 피도와 빈도가 높

다(Song et al, 2001; Park and Yu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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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boundary and survey points.

본 연구는 안성시에 분포하고 있는 상수리나

무 우점림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로서, 진단

종에 따라 식물군락의 다양성을 발굴하고 각 식

물군락의 서식처 특성에 따른 군락생태, 군락동

태, 군락지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 결과들은 경기도 내 분포하고 있는 상

수리나무 우점림에 대한 종조성적 특성과 천이

경향성 예측뿐만 아니라 상수리나무림을 조성

하기 위한 복원 수종의 종조성 조합 및 선정, 서

식처 환경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출현 식물종을

고려한 생태적 관리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상수리나무 우점림이 조사된 연구지역 범위

(GPS: 36° 55′45″ ~ 37° 04′29″ N, 127°

12′01″~127° 24′06″E)는 안성천 상류유역

(유역코드: 110101)으로 행정구역상 안성시에 포

함되며(Figure 1), 그 면적은 147.3 ㎢이다. 연구범

위에서 서쪽은 도심지 및 농경지와 머린골산

(277.2m), 대덕산(166.0m) 등 저해발을 나타내는

산지들이 분포하며, 동쪽으로 칠현산(516.5m), 서

운산(548.0m), 덕성산(519.0m) 등 비교적 고해발

을나타내는 산지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기후정보는 연구지역 범위 내에

설치된 방재기상관측장비(AWS) 안성지점(AWS

지점번호: 516; 37.00371 N, 127.25017 E; 해발

고도: 24m a.s.l)에서 최근 20년간 자료(2001년

~ 2020년)를 이용하였다. 안성(516) 지점의 연

평균 기온은 12.65 °C, 연평균 최저기온 7.60

°C, 연평균 최고기온 18.20 °C를 나타내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1,232.0 mm로 강수량 대부분

이 7~8월에 집중되었다(Table 1)(KMA, 2022).

연구지역의 한국 생물기후는 <중부내륙형>으로

한랭형의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는 지역이며, 주

로 냉온대 중부·산지형의 낙엽활엽수림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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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ong (516)

Mean
Month

Year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emperature -2.40 0.41 5.72 12.12 18.33 22.61 25.43 26.10 21.17 14.35 7.51 -0.52 12.65

Lowest temperature -7.31 -4.72 -0.15 5.48 12.30 17.89 22.01 22.43 16.69 8.82 2.05 -5.25 7.60

Highest temperature 2.81 5.92 11.34 18.01 24.75 28.35 29.95 30.83 26.57 20.79 13.59 4.51 18.20

Precipitation 17.1 27.6 37.5 73.0 79.0 117.8 355.2 266.6 141.3 50.5 44.9 21.1 1,232.0

Table 1. Anseong(516) meteorological data on the study area from 2001 to 2020.

한 지역이다(Kim, 2006b).

안성시의 지질은 안성 도심지를 중심으로 신

생대 4기 충적층이 분포하며, 안성시 북쪽 산지

에서는 편마암상각섬석과 흑운모화강암, 안성시

남쪽 산지에서는 화강암질편마암, 호상편마암,

조립질화강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KIGAM,

2022). 안성시에 분포하는 이들 암석들은 주로

조립질의 토양을 생성하는 암석들이다(Jung et

al, 1994).

2. 현장조사 및 분석 방법

현장조사 지점은 임상도(NSDIP, 2022)에서

중경목과 대경목이 발달하고 있는 4영급 이상의

상수리나무림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현장조사

지점들은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들

이다(EGIS, 2022). 현장조사는 이들 지점들 가

운데 교목층에 상수리나무가 우점하고 서식처

의 환경조건의 균질성을 나타내는 서식처에서

수행되었다. 현장조사 시점은 식물 성장발달과

1년 중 가장 높은 종다양성을 나타내는 식물생

육계절(Kim and Lee, 2006)을 고려하여 6~8월

까지 수행하였다. 현장조사 방법은 식물사회학

적 종조성과 서식처 환경조건 간 대응성으로 단

위식생을 분류하는 Z.M.학파의 전통적 방법

(Braun-Blanquet, 1964)으로 수행되었으며, 9계

급의 변환통합우점도(Westhoff and Van der

Maarel, 1973)를 이용하여 식물종의 양적 피도

를 평가하였다. 조사구 면적은 단위식생에 대한

종급원을 고려하여 최고 식생고의 제곱 면적 이

상으로 설정하였으며(Kim et al, 1995), 조사지

점에 대한 제반환경조건(경위도, 해발고도, 방

위, 경사도, 미소서식처 등) 정보는 전국자연환

경조사 식생지침서(Kim and Lee, 2006; Kim et

al, 2012)에 따라 수집되었다. 출현 식물종은

Lee(1996), Lee(2006), Korean Fern Society(2006)

에 참고하여 동정되었으며, KPNIC(2017)에 따라

식물종명을 기재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총 39

개의 식생조사표(releve)가 획득되었다(Figure 1).

39개 식생조사표에 기재된 식생구조별 종정

보 및 피도계급과 제반환경정보는 수리적 오류

를 최소화하기 위해 [RIM] 프로그램(Kim and

Kim, 2006)에 입력하여 소표 및 부분표가 만들

어졌으며, [Ms-Excel]를 이용하여 종조성에 따

른 모둠화 과정을 통해 최종구분표를 작성하여

식생단위를 추출하였다. 식생단위 추출방법은

Z.M.학파의 분류방법(Becking, 1957; Bra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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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quet, 1964)과 수리통계적 분류방법을 동시

에 고려한 통합분류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Kim

and Lee, 2006), 각 식생단위에 대한 상대기여도

(r-NCD)(Kim and Manyko, 1994)를 산출하여

정량적인 상대값으로 표현한 후 출현 식물종의

종조성적 특성(진단종 및 출현 식물종)을 비교·

분석하였다. 식생단위명은 국제식생명명규약

(Theurillat et al, 2020)에 따라 명명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안성시상수리나무림식물군락의다양성및특성

1)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munity)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은 상수리나무,

주름조개풀, 댕댕이덩굴, 고욤나무, 닭의장풀,

담쟁이덩굴에 의해서 구분되었으며, 수관하층에

주름조개풀이 높은 빈도와 피도로 출현하는 식

생단위이다(Table 2). 본 군락은 주로 산지사면

하부의 남사면과 서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사도(5~35°)에서 출현하지만

평균경사도 11.5°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도를 나

타내고 있다. 식생구조는 3~4층을 나타내며, 초

본층의 평균 피도는 20.5%로 다른 식생단위와

비교하여 높다. 본 군락에서는 수관층의 낮은

식피율(평균식피율 74.25%)로 인해 수관하층으

로의 빛 투과성이 높아 이차림과 임연식생에서

높은 빈도와 피도를 나타내는 식물종들(노박덩

굴, 인동덩굴, 청가시덩굴, 청미래덩굴 등)이 관

목층과 초본층에서 출현하고 있으며(Jung and

Kim, 1998), 인위적 식재로 분포하는 아까시나

무가 비교적 높은 상대기여도 값(28.6)을 나타

내고 있다.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은 대청

댐 유역에서도 기재된 바 있으며(Kim et al,

2021a), 낮은 입지 경사도를 비롯한 진단종 및

종조성이 안성시의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

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러나 안성시에서 발달하

는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은 낮은 해발고도

(평균 해발고도: 104.9m)를 나타내는 도시 및 마

을 주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이 다르다. 본 군락

은경사도및 지리적 입지환경조건에따른식물

종조성적 특성에 따라 전형하위군락(typicum

subcommunity)과 미국자리공하위군락(phytolacca

americana subcommunity)으로 구분되었다.

미국자리공하위군락은 미국자리공에 의해서

구분되었으며, 전형하위군락과 비교하여 높은

경사도(평균 경사도: 13.3°)에서 발달하고 있다.

본 하위군락의 구분종인 미국자리공은 북아메

리카 원산의 귀화식물(Park, 2009)로 한국에서

토양이 오염된 개발지역, 공단지역, 쓰레기장 등

주로 교란지역을 중심으로 우점하고 있다(Park

et al, 1999; Rhu et al, 1999; Kim, 2006a). 특히

울산의 공단지역이나 도시 근교 환경오염지역

에서는 미국자리공이 다른 자생종들과 비교하

여 높은 피도와 빈도로 출현하고 있다(Cho,

1995). 지금까지 국내 연구를 통해 기재된 상수

리나무 우점림에서 미국자리공 출현이 기재된

지역은 유일하게 대전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

지이며, 계획에 의한 대규모 토지적 개발이 이

루어진 곳이다(Song et al, 2001). 본 하위군락은

전형하위군락에 비해 인위적 식재에 기원하는

아까시나무(31.5)의 상대기여도값이 높으며, 다

양한 귀화식물 및 외래식물종들(가죽나무, 주홍

서나물, 피라칸다 등)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종조성적 특성은 미국자리공하위군락이 본 연구

를 통해 구분된 상수리나무 우점림 단위식생 가

운데 가장 낮은 해발고도(평균 해발고도: 97.1m)

에서 분포하고 있으며, 인가와 인접하여 인간간

섭의 빈도가 높은 서식처 특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2) 상수리나무군락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상수리나무군락은 상수리나무 1종에 의해서

구분된 식생단위이며(Table 3), 마을과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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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munity, A-1: typicum subcommunity, A-2: phytolacca americana subcommunity
A

A-1 A-2
Running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evé size(㎡) 225 225 270 225 150 225 225 225 225 240 150 225 225 225 225 225 225 150 225 225
Altitude(m) 50 107 136 128 95 164 127 125 53 37 200 111 56 199 102 65 56 69 109 109
Slope direction E SW W SW S E W NE SE SE S W SW SW S SW SE E S NW
Inclination( °) 10 5 10 10 10 5 15 5 10 15 20 5 5 5 5 15 15 10 35 20
Number of species 25 23 28 20 27 23 25 23 25 20 18 16 25 23 22 23 21 25 31 33 A-1 A-2 A
Differential species of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munity

Quercus acutissima 8 8 8 8 8 8 8 8 8 8 9 8 9 8 8 8 9 8 9 8 100 100 100
Oplismenus undulatifolius 5 3 3 2 2 2 2 2 · 2 2 3 5 4 3 3 2 2 4 4 32.8 31.2 31.9
Cocculus trilobus 2 3 · 3 2 · 2 2 2 · 2 2 2 · 2 2 2 2 3 2 16.4 17.5 17.1
Diospyros lotus 2 4 · 3 3 3 2 3 2 2 3 3 4 · 2 2 2 4 4 5 27.3 30.3 29.1
Commelina communis 2 3 2 2 2 2 · · 2 · 2 · 2 · 2 2 2 2 3 2 15.2 14.3 14.6
Parthenocissus tricuspidata 2 · 3 3 · 2 · · · · 2 · 4 7 7 · · 2 3 3 7.8 16.3 12.7

Differential species of phytolacca americana subcommunity
Phytolacca americana · · · · · · · · 2 3 4 3 3 3 2 4 2 2 2 3 - 33.0 12.1

Companion species
Quercus serrata 7 3 7 4 7 3 6 6 6 6 6 5 6 7 6 7 6 3 6 6 67.2 70.0 68.9
Prunus sargentii 2 3 4 3 · 3 2 4 3 2 · · · 3 3 2 2 · 3 3 28.7 14.0 19.2
Robinia pseudoacacia 6 4 · 7 · · 4 4 4 4 · 6 4 7 3 4 4 6 · · 24.4 31.5 28.6
Carex lanceolata 2 · 3 3 4 2 2 · 2 2 2 3 · · · · · 4 3 3 18.8 11.1 13.9
Quercus aliena · · 3 · 3 5 2 2 · · 3 · · 3 · 2 3 2 2 3 14.6 10.5 12.1
Lindera obtusiloba 2 · 3 · 3 · 3 3 2 3 3 · · · · · 3 3 4 3 13.7 12.3 12.8
Zanthoxylum schinifolium · · 2 · · 2 · 2 · · 3 2 · 2 · 2 2 · 2 3 3.5 9.3 6.7
Rhus trichocarpa 2 · · 3 3 2 2 · · 2 · · 7 · · · · 2 3 2 11.7 6.7 8.5
Smilax sieboldii 2 3 3 · · · 2 2 · 2 · · · · · 2 2 · 2 2 11.7 4.2 6.7
Pinus densiflora · 4 · · 5 4 · 4 · 4 · · · · 4 · · 3 3 4 13.3 7.5 9.6
Spodiopogon sibiricus 2 3 2 · 2 · · · · · · 2 · 3 · 3 · 2 · 2 7.0 5.0 5.8
Ligustrum obtusifolium 3 · 2 · · · 2 · 2 · · · · 3 6 · 3 · 3 3 4.1 10.0 7.4
Corylus sieboldiana · · · · 3 · 2 3 · · 3 3 · 2 · 4 3 · · · 4.7 6.3 5.6
Styrax japonicus 2 3 · · 3 · 3 4 · 2 · · · · 2 · · 2 · · 14.6 1.5 5.1
Smilax china · · 2 · · 2 2 · · 2 · · · · · 2 · 2 3 2 3.5 4.6 4.1
Platycarya strobilacea · · · · · · · 4 · 2 · · 2 3 · · 4 · 5 4 0.8 10.0 5.1
Symplocos sawafutagi · · 2 · · 3 2 3 2 · · · 2 · · · 3 · · · 7.8 1.8 3.6
Lonicera japonica · 7 2 2 · · · · 2 · 2 · · · · · · · 2 2 6.4 2.7 4.1
Celastrus orbiculatus 2 3 2 · · · · · · · 2 · 2 · 4 · · · 2 · 4.1 3.3 3.6
Castanea crenata · · · 3 · 6 · · 7 4 · · · · · 4 · 3 · · 3.5 6.0 4.9
Acer palmatum · · · 2 · · 2 3 2 · · 2 · · · 2 · · · · 4.1 1.5 2.4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2 · · · · 2 2 3 · · · · · · · · 2 · · · 7.0 0.2 1.7
Aster scaber · · 2 · 2 · · · · 2 · · · · · · · 2 2 · 1.6 1.5 1.5
Ampelopsis heterophylla · 3 · · · 2 · · · · · · 2 · · · · · 2 2 2.0 1.5 1.7
Isodon inflexus · · · · 2 · · · 2 · · · 2 · · · · · 4 2 0.4 3.3 1.8
Rubus crataegifolius · · 2 · 2 · · · 2 · · · 2 · · · · 2 · · 1.6 1.5 1.5
Indigofera kirilowii 2 · · · · · 2 · 2 · · · · · · 2 2 · · · 1.6 1.5 1.5
Athyrium yokoscense · · 2 · · 2 · 2 · · · · · 3 · · · · · · 3.5 0.3 1.1
Stephanandra incisa · · · · 5 2 2 · · · · · · · 2 · · · · · 5.3 0.2 1.3
Viburnum wrightii · · 2 · 2 2 · · · · · · · · · · · 2 · · 3.5 0.2 1.0
Dioscorea tokoro 2 3 · · 2 · · · · · · · · 3 · · · · · · 4.1 0.3 1.2
Smilax nipponica · · · · · 2 · · · · · · · 3 2 · 2 · · · 0.4 1.8 1.1
Rosa multiflora · 3 · · · · · · · · · · 5 · 3 · · · · 3 0.6 2.8 1.7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 · 5 · · 6 · · · · · · · · · 2 · · · · 4.3 0.2 1.2
Sorbus alnifolia · · · · · · · · · · · · · · · 2 3 · 2 · - 1.8 0.6
Disporum smilacinum · · 3 · · · · 2 · · · · · · · · · · · 2 2.0 0.2 0.6
Zelkova serrata · · · 3 · · · · · · · · 6 3 · · · · · · 0.6 1.5 1.1
Juniperus rigida · · · · · · · · · · · 2 · · · · · 2 2 · - 1.5 0.5
Dryopteris saxifraga · · · · 2 2 · · · · · · · 3 · · · · · · 1.6 0.3 0.6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 · · · · · · · 2 · · · · · · · · · 2 2 - 1.5 0.5
Celtis sinensis 3 4 · 2 · · · · · · · · · · · · · · · · 5.3 - 0.8
Celastrus flagellaris · · · · · · · · 2 · · · 2 · 2 · · · · · - 1.5 0.5
Morus bombycis · 6 · · · · · · · · · · · 2 · · · 3 · · 1.2 0.8 1.0
Persicaria longiseta 2 · · · · · · · 2 · · · 2 · · · · · · · 0.4 0.7 0.5
Pinus rigida · · · · · · 5 · 5 4 · · · · · · · · · · 1.0 1.5 1.3
Prunus tomentosa · · · · · · 2 · · · 3 · · · · · · 2 · · 0.4 0.8 0.6
Quercus variabilis · · · · · · · · · · · · · · · · · · 3 3 - 1.0 0.4
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 · · · 3 · · · · · 3 · · · · · · · · · 0.6 0.3 0.4
Melica onoei · · · · 2 · · · · · · 2 · · · · · · · · 0.4 0.2 0.2
Dryopteris varia 3 · · · · · 2 · · · · · · · · · · · · · 2.0 - 0.3
Artemisia keiskeana · · · · 2 · · · · · · 2 · · · · · · · · 0.4 0.2 0.2
Rhus javanica · · · · 3 · · · · · · · 2 · · · · · · · 0.6 0.2 0.3
Quercus mongolica · · · · · · 2 · · · · · · · · · · · · 3 0.4 0.3 0.3
Maackia amurensis · · 3 · · · · · · · · · · · · · · 2 · · 0.6 0.2 0.3
Callicarpa japonica · · 2 2 · · · · · · · · · · · · · · · · 1.6 - 0.2
Lespedeza maximowiczii · · · · · · · · · · · · · 3 2 · · · · · - 0.8 0.3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 · · · 2 · · · · · · · · 3 · · · · · · 0.4 0.3 0.3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 · · · · · · · · · · · · · · · · · 2 2 - 0.7 0.2
Kalopanax septemlobus · · · 3 · · · · · · · · · · 2 · · · · · 0.6 0.2 0.3
Aesculus turbinata 2 · · 1 · · · · · · · · · · · · · · · · 1.2 - 0.2
Ginkgo biloba · · 2 · · · · · · 2 · · · · · · · · · · 0.4 0.2 0.2
Lysimachia clethroides · · · · · · · · · · · · · 3 · · · · · 2 - 0.8 0.3
Humulus japonicus · · · · · · · · · · · · 2 · · 2 · · · · - 0.7 0.2

One occurr ence species: running no. 1: Lespedeza cyrtobotrya 2(0.1); no. 2: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3(0.1), Actinidia arguta 3(0.1),
Calamagrostis arundinacea 3(0.1), Carex breviculmis 3(0.1); no. 3: Clematis terniflora 2(0.1), Scilla scilloides 2(0.1); no. 4: Aralia elata 2(0.1); no. 5:
Aster tataricus 2(0.1); no. 8: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2(0.1), Lindera erythrocarpa 2(0.1), Asparagus schoberioides 2(0.1); no. 9: Pinus
koraiensis 4(0.1), Spiraea prunifolia f. simpliciflora 2(0.1), Trachelospermum asiaticum 2(0.1); no. 10: Magnolia kobus 2(0.1); no. 11: Ailanthus altissima
3(0.1); no. 12: Forsythia koreana 6(0.2); no. 13: Akebia quinata 4(0.1), Codonopsis lanceolata 2(0.1), Glycine soja 2(0.1); no. 14: Prunus persica 2(0.1);
no. 15: Lindera glauca 3(0.1), Pyrus ussuriensis 2(0.1); no. 16: Achyranthes japonica 2(0.1), Pyracantha angustifolia 2(0.1); no. 19: Crassocephalum
crepidioides 2(0.1), Tetradium daniellii 2(0.1); no. 20: Carex siderosticta 2(0.1), Vicia amoena 2(0.1), Elaeagnus umbellata 2(0.1).
GPS of relevés: running no. 1: 37° 01′ 03″ N, 127° 17′ 35″ E; no. 2: 36° 59′ 18″ N, 127° 19′ 01″ E; no. 3: 37° 00′ 14″ N, 127° 22′ 28″ E; no. 4: 37°
00′ 54″ N, 127° 16′ 42″ E; no. 5: 36° 58′ 02″ N, 127° 18′ 49″ E; no. 6: 36° 59′ 25″ N, 127° 19′ 30″ E; no. 7: 36° 58′ 59″ N, 127° 18′ 59″ E; no. 8:
36° 57′ 36″ N, 127° 18′ 24″ E; no. 9: 36° 59′ 18″ N, 127° 14′ 20″ E; no. 10: 36° 58′ 47″ N, 127° 13′ 26″ E; no. 11: 36° 57′ 22″ N, 127° 22′ 34″ E;
no. 12: 36° 58′ 20″ N, 127° 21′ 00″ E; no. 13: 37° 00′ 24″ N, 127° 16′ 53″ E; no. 14: 36° 57′ 46″ N, 127° 22′ 32″ E; no. 15: 36° 58′ 49″ N, 127° 14′ 
25″ E; no. 16: 36° 59′ 24″ N, 127° 15′ 07″ E; no. 17: 37° 00′ 40″ N, 127° 17′ 00″ E; no. 18: 36° 59′ 32″ N, 127° 18′ 15″ E; no. 19: 36° 59′ 33″ N,
127° 18′ 59″ E; no. 20: 36° 59′ 33″ N, 127° 18′ 59″ E.

Table 2. Structured vegetation table of Oplismenus undulatifolius-Quercus acutissima community



7안성시 상수리나무림의 식물사회학적 특성

A: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B: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 community

A B
Running No. 1 2 3 4 5 6 7 8 9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Releve size(㎡) 225 225 225 255 225 150 225 225 225 150 150 150 150 225 225 225 150 225 225
Altitude(m) 188 90 200 95 109 68 125 101 88 92 110 215 101 125 82 94 183 97 177
Slope direction SE S E W NW W NE SW W N E SW E E E S NE N SW
Inclination( °) 15 30 15 15 25 10 20 15 10 10 15 15 15 10 15 15 20 10 10
Number of species 19 28 25 22 25 22 23 22 26 14 26 19 25 25 27 23 22 21 22 A B
Differential species of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Quercus acutissima 8 8 8 8 8 8 8 8 8 8 8 8 8 8 9 8 8 8 8 100 100
Differential species of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 community

Pinus densiflora · · · · · 4 5 5 3 4 2 3 5 4 2 4 5 4 4 8.2 44.9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 · · · · · · · 2 3 2 2 3 2 2 2 2 3 · 23.5
Aster scaber · 2 2 · · · · · 2 · 2 · 2 · 2 2 · 2 2 1.6 10.0
Melica onoei · · · · · · 3 · ·　 2 · · · 2 2 2 2 2 ·　 0.6 7.4

Companion species
Quercus serrata 4 2 8 4 3 7 5 6 6 6 3 3 5 6 4 8 5 4 4 60.9 60.7
Quercus aliena 6 · 2 3 6 3 3 3 2 3 3 3 3 3 3 5 3 · 6 35.5 34.7
Lindera obtusiloba 3 3 · 3 3 2 3 2 3 3 5 3 3 2 3 3 2 · 3 26.0 30.6
Carex lanceolata 3 2 2 2 3 2 · 2 3 2 2 2 · 2 4 2 2 · 2 21.9 19.3
Prunus sargentii 3 3 2 · 4 · 4 2 3 3 3 · 3 4 3 3 · 3 · 21.1 20.4
Zanthoxylum schinifolium 3 2 2 3 · · · 2 3 · · 2 2 2 3 3 · 3 4 11.7 18.0
Rhus trichocarpa · 2 3 · 2 3 4 · · · 2 3 2 3 2 3 2 2 · 13.7 15.5
Spodiopogon sibiricus · 3 · 2 2 2 · 2 2 2 2 2 · · 2 · 2 · 2 10.7 10.0
Corylus sieboldiana 3 2 · · 3 2 · 2 3 3 3 · · · 2 · · 3 2 11.7 9.8
Quercus variabilis · 7 · 3 4 · · · 5 3 5 6 4 · · · 5 · 5 8.2 23.6
Euonymus alatus for. ciliato-dentatus 3 2 · 6 · · · · 3 3 2 · · · 3 3 · 2 2 6.4 12.9
Smilax sieboldii · · 2 2 2 2 · 2 2 · · 2 · · 2 · 2 · 2 9.8 5.1
Castanea crenata · · 4 · 2 6 4 2 5 · · · 3 4 · 3 3 · · 17.6 9.2
Athyrium yokoscense · · · 2 · · 2 · · · 2 · 2 2 · 2 2 2 · 1.6 7.4
Platycarya strobilacea 3 3 2 · 2 · · · · 4 · · · · 3 3 2 · · 7.8 4.9
Ligustrum obtusifolium · 2 2 · · 2 · 2 2 · 3 · · · · 2 · · 3 6.3 4.1
Disporum smilacinum 3 2 · · · · 2 · 2 · · · 2 2 · · 2 · 2 4.1 5.1
Cocculus trilobus 3 · · · 2 · · · · · · 2 2 2 2 · 2 · 2 2.0 7.4
Sorbus alnifolia · · · · 4 · 3 · · · 3 · 3 2 · · 4 · 2 2.7 7.2
Stephanandra incisa · · 2 · · 3 3 · 2 · 2 · 3 2 · · · · · 4.7 3.7
Smilax china · 2 · · · · · · 2 · · 3 2 2 · · · 3 · 0.4 6.1
Robinia pseudoacacia · · · 5 · · · · 5 · · · 3 2 · 3 · 3 · 1.0 8.2
Dryopteris varia · 2 · · · · · · · · 2 · · 2 · · 2 2 2 0.4 5.1
Acer tataricum subsp. ginnala 3 3 2 2 · · · · · · · · · · · · · 3 · 7.8 0.3
Artemisia keiskeana 3 · · · · 3 · · · · · · · · 2 2 · · · 2.3 0.8
Viburnum wrightii 3 · · · · 2 2 · · · · · · · · · · · · 4.1 -
Smilax nipponica 3 · · · · · · · · · · · · · · · · 2 · 0.6 0.2
Carex siderosticta · 2 2 · 2 · · · · · 2 · · · · · · · · 3.5 0.2
Commelina communis · 2 · 2 · · · 2 · · · · · · 2 · · · · 3.5 0.2
Albizia julibrissin · 2 2 · · · · · · · · · · · · 2 · · · 1.6 0.2
Asarum sieboldii · 2 · · · · 2 · · · · 2 · · · · · · · 1.6 0.2
Polygonatum odoratum var. pluriflorum · 2 · · · · · · · · · · 2 · · · · · · 0.4 0.2
Viola rossii · 2 · · · · · · · · · · · · · · · 2 · 0.4 0.2
Diospyros lotus · 3 · · 2 · · · 3 · · · · · · 3 · 3 · 2.0 2.8
Styrax japonicus · · · · 2 · 4 2 · · · · 4 · · · 3 · · 4.7 1.4
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 · · · · 5 2 2 · · · · 2 3 · · · · 2.7 2.1
Ampelopsis heterophylla · · 2 3 2 · · · 2 · · · · · · · · 2 · 4.1 0.8
Acer palmatum · · · · · 1 3 · · · · · · 2 · · 2 · · 1.6 0.8
Juniperus rigida · · · · · 3 · 2 · · · · · · 3 · · · 3 2.0 1.2
Rhus javanica · · 2 · 2 · · · · · 3 · · · 2 · · · · 1.6 1.0
Securinega suffruticosa · · 2 · · · 2 · · · 3 · 2 · · · · · · 1.6 1.0
Oplismenus undulatifolius · · · 2 · · 2 3 2 · · · · · · · · · · 4.1 0.2
Symplocos sawafutagi · · · · · 3 · · · · · · · 2 · · 2 · · 0.6 0.8
Dioscorea tokoro · · 2 · · · · 2 · · · · · · · · · · 2 1.6 0.2
Quercus mongolica · · · · · · · · · · · 3 · · · 2 · 3 · - 2.5
Dryopteris saxifraga · · · · · · 2 · · · 2 · · · · · · · · 0.4 0.2
Lonicera japonica · · · 2 · · · · · · · · · · · · · · 2 0.4 0.2
Maackia amurensis · · · · · · · · · · 2 2 · · · · · · · - 0.8
Callicarpa japonica · · 2 · · · · · · · · 2 · · · · · · · 0.4 0.2
Lespedeza maximowiczii · · 2 · · · · · · · 2 · · · · · · · · 0.4 0.2
Zelkova serrata · · · · 2 · · · · · · · · · 5 · · · · 0.4 0.5
Phytolacca americana · · · · · 2 2 · · · · · · · · · · · · 1.6 -
Isodon inflexus · · · · 2 · · 2 · · · · · · · · · · · 1.6 -
Prunus persica · · · · · · · 2 · · · · · · 2 · · · · 0.4 0.2

One occur rence species: running no. 1: Parthenocissus tricuspidata 3(0.6), Pseudostellaria palibiniana 3(0.6), Dioscorea quinqueloba 3(0.6); no. 2:
Viburnum dilatatum 2(0.4),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2(0.4), Atractylodes ovata 2(0.4); no. 3: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2(0.4),
Codonopsis lanceolata 2(0.4), Corylus heterophylla 2(0.4); no. 4: Rosa multiflora 3(0.6), Akebia quinata 3(0.6), Rubia argyi 2(0.4), Dioscorea batatas
2(0.4), Campanula punctata 2(0.4); no. 5: Tetradium daniellii 2(0.4), Clematis terniflora 2(0.4), Meliosma oldhamii 2(0.4); no. 6: Aesculus turbinata 3(0.6),
Aster tataricus 1(0.2); no. 7: Larix kaempferi 5(1.0); no. 8: Rubus crataegifolius 2(0.4), Vicia amoena 2(0.4); no. 9: Magnolia kobus 3(0.3); no. 11:
Celastrus flagellaris 2(0.2); no. 12: Aralia elata 2(0.2); no. 13: Celtis sinensis 3(0.3), Cephalanthera longibracteata 2(0.2), Kalopanax septemlobus 2(0.2);
no. 14: Dennstaedtia hirsuta 2(0.2), Styrax obassia 2(0.2); no. 15: Sophora flavescens 2(0.2), Melampyrum roseum 2(0.2); no. 16: Liriope spicata 2(0.2);
no. 19: Menispermum dauricum 2(0.2).
GPS of r elevés: running no. 1: 36° 58′ 26″ N, 127° 22′ 31″ E; no. 2: 36° 59′ 20″ N, 127° 20′ 16″ E; no. 3: 36° 57′ 44″ N, 127° 19′ 43″ E; no. 4: 36°
58′ 51″ N, 127° 21′ 26″ E; no. 5: 36° 59′ 33″ N, 127° 18′ 59″ E; no. 6: 36° 02′ 14″ N, 127° 20′ 12″ E; no. 7: 36° 57′ 36″ N, 127° 18′ 24″ E; no. 8:
36° 58′ 21″ N, 127° 17′ 30″ E; no. 9: 36° 59′ 47″ N, 127° 20′ 55″ E; no. 10: 37° 00′ 32″ N, 127° 21′ 53″ E; no. 11: 36° 58′ 23″ N, 127° 19′ 49″ E;
no. 12: 37° 01′ 30″ N, 127° 22′ 31″ E; no. 13: 36° 58′ 21″ N, 127° 18′ 54″ E; no. 14: 36° 57′ 36″ N, 127° 18′ 24″ E; no. 15: 37° 02′ 35″ N, 127° 20′ 
36″ E; no. 16: 37° 00′ 32″ N, 127° 21′ 53″ E; no. 17: 36° 56′ 43″ N, 127° 18′ 40″ E; no. 18: 37° 00′ 32″ N, 127° 21′ 53″ E; no. 19: 36° 59′ 25″ N,
127° 21′ 43″ E.

Table 3. Structured vegetation table of Quercus acutissima community and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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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산지 또는 주변 구릉지와 경작지 주변에 분

포하고 있다. 본 군락은 산지 사면하부에서 남

사면과 서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평

면의 미세지형을 나타내고 있다. 식생구조는 비

교적 단순한 3층이며, 교목층의 평균 수고는

10.5m 비교적 낮다. 교목층의 평균 식피율은

76.25%, 관목층 평균 식피율은 37.5%로 안성시

상수리나무림 식생단위 가운데 비교적 높지만,

다른 지역에서 구분된 상수리나무군락들(Lee et

al, 2005; Song et al, 2009; Kim et al, 2013;

Kim et al, 2018)과 비교하면 낮은 식피율을 나

타내고 있다. 초본층의 평균 식피율은 10.6%로

기재된 식생단위 가운데 가장 낮다. 상수리나무

군락의 출현 식물종들에서는 밝은 숲을 나타내

는 이차림과 임연식물군락의 주요 진단종인 식

물종들(개옻나무, 큰기름새, 청가시덩굴, 찔레꽃

등), 인위적 식재로 출현하는 식물종들(일본잎

갈나무, 칠엽수, 복사나무, 아까시나무 등)이 함

께 출현하고 있다(Jung and Kim, 1998; Kim,

2008b). 본 군락은 교란 식물종들의 출현, 낮은

초본층 식피율, 마을과 인접한 교란입지에 분포

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이용

되고 있는 숲정이로 판단되며, 식생지리학적으

로 냉온대 남부·저산지대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기재된 상수리나무군락의 입지 분포, 종조성, 산

지 하부의 산지지형 등의 요소가 매우 유사하였

다(Song et al, 2001; Park and Yun, 2009; Song

et al, 2009).

3)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

(Pinus densiflora-Quercus 

 acutissima community)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은 상수리나무, 소나

무, 털진달래나무, 참취, 쌀새에 의해서 구분되

었으며(Table 3),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높은 빈

도로 출현하는 식생단위이다. 식생구조는 주로

3층이며, 교목층에서 침엽수인 소나무가 함께

혼생함에 따라 안성시에서 분포하는 상수리나

무 우점림 식생단위 가운데 비교적 낮은 교목층

식피율(평균 식피율: 74.0%)을 나타내고 있다.

본 군락은 비교적 높은 경사도(평균 경사도:

13.1°)와 동사면 및 북사면에 주로 분포하는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구분종인 털진달래나무, 참

취, 쌀새는 교목층의 낮은 식피율로 밝은 숲을

나타내는 소나무 조림지 또는 참나무류 이차림

에서 주로 출현하는 식물종들이다(Chun et al,

2007; Lee et al, 2009). 본 군락의 식물종조성은

이차림을 대표하는 식물종들(개옻나무, 큰기름

새, 굴참나무 등)(Kim, 2008a; Lee and Kim,

2017; Kim et al, 2021b)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

고 있으며, 산지 암각지 및 계곡 사력지에서 자

연적으로 출현하는 소나무 자연림(Kim, 2006b;

Kim, 2008b)과는 종조성적 차이를 나타낸다. 따

라서 본 군락은 식물종조성으로 볼 때, 과거

1970~1980년대 산림녹화사업으로 소나무를 조

림한 산림에 상수리나무를 육림하여 관리한 것

으로부터 숲이 발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Kim,

2005; Kim, 2006b).

2. 안성시 상수리나무림의 식물사회학적 특성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산림은 육림

에 의해서 만들어진 숲으로 상수리나무가 교목

층에서 우점하며, 인위적 교란이 발생한 서식처

에서 출현하는 교란 식물종들이 주로 출현한다

(Yun et al, 1995; Kim, 2008b). 안성시에서는 상

수리나무군락을 제외한 2개 식물군락이 잠재자

연식생의 대표적 우점 식물종인 졸참나무와 굴

참나무(Kim and Kim, 2017)가 교목층에서 초본

층까지 높은 피도와 빈도로 출현하는 종조성을

나타내어 과거 숲정이로 조성 후 현재 방치되어

자연적 천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

리나무군락은 낮은 출현 식물종 수, 식재종의

높은 빈도 출현, 3층의 단순한 식생구조 등 현재

까지도 임산물 획득과 같은 인위적 간섭이 진행

되는 숲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안성시 3개 식물

군락이 자연적 천이가 진행될 경우, 상수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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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stribution map of each plant community

우점림은 분포하고 있는 서식처 특성에 따라 우

점할 수 있는 기후적 또는 토지적 극상종이 출

현하여 우점하게 된다(Kim et al, 2021a). 안성

시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모두 사면하부에 분포

하지만 각 식생단위의 환경요소와 출현식물종

의 피도 및 빈도를 고려하여 볼 때, 저해발과 낮

은 경사도를 나타내는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

군락은 졸참나무우점림, 비교적 급한 경사도와

다양한 방위 분포를 나타내는 상수리나무-소나

무군락과 상수리나무군락은 굴참나무우점림으

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성시 상수리나무 우점림의 종조성은 교란

된 서식처를 나타내는 숲 가장자리, 교란된 숲

에서 주로 출현하는 진단종들(주름조개풀, 댕댕

이덩굴, 개옻나무, 산초나무, 청가시덩굴

등)(Kim, 1992; Kim, 2008b)이 높은 빈도로 출

현하고 있으며, 인위적 식재에 기원하는 식재종

및 외래종들(아까시나무, 밤나무, 칠엽수, 목련

등)이 출현하고 있다(KNA, 2022). 이러한 종조

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산림에 지속적

인 인간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농

촌보다 비교적 인위적 간섭이 강한 대도시에서

기재된 상수리나무 우점림과 유사한 종조성을

나타내고 있다(Song et al, 2001; Park and Yun,

2009). 위와 같은 특성으로 볼 때, 안성시의 상

수리나무 우점림은 강한 인위적 교란이 발생하

는 서식처에서 발달함에 따라 전형적인 도시형

의 식물군락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특히, 안성시 상수리나무 우점림의 특징을 가

장 잘 보여주는 식생단위는 상수리나무-주름조

개풀군락의 미국자리공하위군락이다. 미국자리

공은 안성시에 분포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우점

림을 포함한 여러 식물군락의 초본층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자리공은 강산

성을 나타내는 토양에서도 잘 생육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Cho, 1995), 국내 미국자리공

이 우점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대규모 물리적

토양 교란이 발생한 산업단지, 개발단지 등이

조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이다(Park

et al, 1999; Rhu et al, 1999; Kim, 2006a). 특히,

안성시의 상수리나무 각 식생단위에 대한 분포

지도를 살펴보면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은

안성시 서쪽의 도시지역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

다(Figure 2). 이러한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

락 분포 입지는 가까운 교란입지거리 특성을 비

롯한 비교적 낮은 경사도(평균 11.5°)와 해발고

도(평균: 104.9m)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식생단

위와 비교하여 인위적 교란 강도 및 빈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에서도 안성시 곳곳

에서 개벌된 산지의 도로 개설, 산지 개발 등이

관찰되었다. 안성시는 ‘2030년 안성도시기본계

획’(Anseong City, 2015)에 따라 현재까지도 산

림지역을 중심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

업, 산업단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이용변화 및

인위적 교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이

용에 따라 안성시에 분포하고 있는 산림에서는

미국자리공이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 론

안성시에 분포하고 있는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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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는 식물종조성적 특성에 따

라 총 4개의 식생단위(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

락(전형하위군락, 미국자리공하위군락), 상수리

나무-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가 구분되었

다. 이들 식생단위들은 냉온대 남부·저산지형의

종조성적 특성(쥐똥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회

잎나무, 작살나무 등)을 나타내어 상급단위인 졸

참나무-작살나무아군단(Callicarpo-Quercenion

serratae Kim 1992)에 모두 귀속되었다.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은 낮은 경사도와

해발고도, 인접한 교란입지적 특성을 나타내었으

며, 시가화지역이분포하고 있는 안성시서쪽지역

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지리적 특이성을 나타내었

다. 특히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락의 미국자리

공하위군락은 토양교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

성시의 토지적 환경조건을 잘 반영하는 식물군락

으로 확인되었다.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과 상수

리나무군락은 산지대가 분포하고 있는 동쪽을 중

심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경사도와

해발고도를 나타내었다. 안성시 상수리나무 우점

림의 3개 식물군락은 발달하고 있는 서식처 환경

조건(경사도, 산지지형, 해발고도, 방위 등)과 종

조성적 특이성에 따라 상수리나무-주름조개풀군

락은 졸참나무림,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과 상수

리나무군락은 굴참나무림으로의 천이가 예상되

었다.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의

도에 따라 육림되어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인 교

란으로 인해 임연식생종, 귀화식물, 식재종 등이

출현함에 따라 이차림으로 분류된다. 분포적 특

성은 자연적 상태에서 기후 및 토지적 특성에

따라 대상분포(zonal-distribution) 및 넓은 면적

으로 분포하는 자연림과 비교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의 특성상 비교적 좁은 면적을 나타내

는 파편화된 패치의 형상으로 산재하여 불연속

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수리나무

우점림의 군락생태 및 지리적 특성은 상수리나

무의 산림 관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식

생단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수리나무

우점림은 주변 산림식생과의 유기적인 상호작

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생태계로써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보전 및 생태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천이 연구 기초자료 및 결

과 분석과 한국 식생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

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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