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51

소나무 생태형별 식생구조 분석 및 군락식재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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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문화경관적 특성과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였을

때주거단지와공원녹지에서소나무군락식재모델개발의필요

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생태형과 기후식생대를 고려

한소나무군락식재모델개발은이루어진바가없고, 심지어왜

곡된 형태의군락식재 모델개발 연구도 있었다. 소나무군락식

재모델은 단목으로 식재하는 가로수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

며, 생태적배식개념으로서아파트단지나중대규모의도시공원

에 적용해야할것이다.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장송이라는 이름

의 금강형 소나무를 온대중부지방에서 온대남부지방 도시까지

생태형과식생기후대를고려하지 않고 아파트가격상승의 도구

로서무분별하게식재하여왔다. 본연구에서는소나무식생기후

대를 고려한 소나무 생태형별 식생구조를 분석하고, 소나무의

생태적 지위에 부합하고 식생기후대를 고려한 수종 선정 등 소

나무군락식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생태형별로 소나무군락이넓게 분포하면서오

랜기간 동안 보전이 양호하게 이루어진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하였다. 금강형은오대산월정사와울진 소광리, 중남부고지형은

치악산 구룡사와 속리산 법주사, 중남부평지형은 북한산, 남한

산성, 변산반도, 가야산홍류동, 안강형은 경주시 안강읍흥덕왕

릉이었다.

2. 연구방법

조사구는 연구대상지별로 20m×20m(400m2) 크기의 방형구

를 3개소씩 설정하였으며(총 27개 조사구), 조사구의 입지현황

(지형, 해발고, 경사, 향)을조사하였다. 식생조사자료를바탕으로

TWINSPAN에의한Classification 분석과DCA에의한Ordination

(Hill, 1979a) 분석을 실시하여두분석방법에 의해군집이분류

되는특성을확인한후최종적으로는각군집의평균상대우점치

를 고려하여우점종에 따라군집을 명명하였다. 식생구조를 분

석하기 위해 상대우점치(임경빈 등, 1980), 흉고직경급별 분포

(Harcombe and Marks, 1978; 이경재등, 1998), 종다양도(Krebs,

1985), 유사도지수 분석하였다. 소나무외형적 특성은교목층의

소나무 개체목을 대상으로 지하고율(=지하고(m)÷수고(m))

과수관지수(=수관폭(m)÷수관고(m))(임경빈과김진수, 1975)

를 분석하였다. 소나무군락식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군락식

재모델기준을 설정(수종선정은 자생종, 외래종 및덩굴성식물

제외, 상재도, 평균상대우점치, 생태적천이계열검토, 식생기후

대별 특징종 등)하였고, 생태형별 식피율 분석 및 적용, 성목단

계와 성숙단계별 식재종과 식재밀도(주수)를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소나무군집 생태형별 식생구조 분석

소나무군집은총 6개군집으로분류되었는데, 군집Ⅰ은오대

산의금강형 소나무군집, 군집Ⅱ는울진 소광리의금강형 소나

무군집, 군집Ⅲ은북한산과남한산성의중남부평지형소나무군

집, 군집 Ⅳ는 변산반도와 가야산의 중남부평지형 소나무군집,

군집 Ⅴ는 치악산의 중남부고지형 소나무군집, 군집 Ⅵ은흥덕

왕릉의 안강형 소나무군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군집이

생태형뿐만 아니라 식생기후대에 의해서도 분류되었다. 단위면

적 400m2 당 소나무군락생태형군집별 Shannon의 종다양도지

수 분석결과, 군집 Ⅰ은 1.0455, 군집 Ⅱ는 0.9368, 군집 Ⅲ은

1.0461, 군집Ⅳ는 1.1626, 군집Ⅴ는 1.3295, 군집Ⅵ은 0.4879이

었다. 치악산의 중남부고지형 소나무군집(군집 Ⅴ)의 Shannon

의 종다양도지수가 1.32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남부

평지형소나무군집인군집Ⅳ와군집Ⅲ, 그리고금강형 소나무

군집인군집Ⅰ과군집Ⅱ, 안강형소나무군집인군집Ⅵ이가장

낮았다.

생태형별 소나무군집 간 유사도지수 분석결과, 군집Ⅰ과군

집 Ⅱ는 56.90%, 군집Ⅰ과군집Ⅲ은 53.48%, 군집 Ⅰ과군집

Ⅳ는 58.50%, 군집Ⅰ과군집Ⅴ는 59.95%, 군집Ⅰ과군집Ⅵ은

51.50%로이질적인편이었다. 그외군집간에도대체로유사도

지수가 50.68～66.21%로 이질적인 편이었다. 소나무 생태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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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기후대에 따른 군집 간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2. 소나무 생태형별 외형적 특성

소나무의외형적 특성 분석결과 평균치를 보면, 금강형의오

대산은지하고율 0.61, 평균수관지수 0.54, 울진소광리는지하고

율 0.67, 수관지수 0.65, 중남부고지형의치악산구룡사는지하고

율 0.77, 수관지수 1.14, 속리산법주사는 지하고율 0.75, 수관지

수 0.90, 중남부평지형의북한산은지하고율 0.67, 수관지수 1.12,

남한산성은 지하고율 0.82, 수관지수 2.37, 변산반도는 지하고율

0.80, 수관지수 1.00, 가야산 홍류동은 지하고율 0.71, 수관지수

1.48, 안강형의흥덕왕릉은 지하고율 0.75, 수관지수 2.42이었다.

3. 소나무 생태형에 따른 군락식재 모델 개발

소나무의 생태형 분포도와우리나라 식생기후대를 중첩하여

소나무생태형 구획도를 작성하였으며, 생태형별로 400m2 단위

의대표 조사구 3개소를설정하여식재모델을개발하였다. 소나

무 군락식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군락식재모델 기준을 설정

(수종선정은 자생종, 외래종 및덩굴성식물 제외, 상재도, 평균

상대우점치, 생태적천이계열검토, 식생기후대별 특징종 등)하

였고, 생태형별식피율분석및적용, 성목단계와성숙단계별식

재종과 식재밀도(주수)를 제시하였으며, 성목단계와 성숙단계

별 군락식재 모델의 식재수목과 식재주수는 다음과 같다.

금강형의온대북부 소나무군락식재모델중 성목단계에서는

교목층소나무 1종 51주, 아교목층 소나무등 12종 28주, 관목층

은소나무를제외한 24주, 성숙단계에서는교목층과 아교목층을

합한주수는성목단계와동일하되교목층은소나무생장에의해

16주로감소, 아교목층은교목층밀도감소와 관목층 생육을 고

려하여 35주가 증가한 63주로 설정하였다. 금강형의 온대남부

소나무군락 식재모델 중 성목단계에서는 교목층은 소나무 1종

35주, 아교목층은 15종 30주, 관목층은 소나무를 제외한 27종

1,280주, 성숙단계에서는교목층은소나무 5주, 아교목층은 15종

60주, 관목층은 27종 1,280주이었다.

중남부평지형의온대중부 소나무군락식재모델중 성목단계

에서는교목층은 소나무 1종 35주, 아교목층은 5종 5주, 관목층

은 24종 136주, 성숙단계에서는교목층소나무 12주, 아교목층은

11종 27주, 관목층은 136주이었다. 중남부평지형의온대남부소

나무군락 식재모델 중 성목단계에서는 교목층은 소나무 1종 7

주, 아교목층은 15종 72주, 관목층은 27종 552주, 성숙단계에서

는 교목층은 54주, 아교목층은 89주, 관목층은 552주이었다.

중남부고지형의온대중부 소나무군락식재모델중 성목단계

에서는교목층은 소나무 34주, 아교목층은 11종 29주, 관목층은

24종 224주, 성숙단계에서는교목층은소나무 18주, 아교목층은

43주, 관목층 224주이었다. 안강형의온대남부 소나무군락식재

모델 중 성목단계에서는교목층은 소나무 25주, 아교목층은 식

재종이없으며, 관목층은소나무를제외한 20종 4주씩식재하도

록 하였다. 성숙단계에서는 전체 식재수량과 관목층밀도는 성

목단계와 동일하였다.

4. 결론

조선왕조실록에서의소나무관리역사는궁궐일대소나무벌

목 금지, 경복궁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산맥 비보, 병선 제조를

위한소나무식재로크게 정리할수있었다. 조선시대에서 개인

의사욕을채우기위해소나무를무단으로벌채하거나훼손하는

일이있었는데, 그때마다규제하여 소나무림을보전 및활용하

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소나무가 토양환경변화로

생태적천이에 의한 소나무도태와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고사

등고유한소나무자연식생이감소되고있는데, 우량한소나무군

락을 보전 및 관리하는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나무군집을분류한결과총 6개의군집으로분류되었으며,

우리나라 소나무군집은 같은 생태형이더라도 식생기후대가 달

라지면 종구성이 달라짐을 밝혔다. 소나무군락식재 모델은 생

태적배식기법에 근거하므로우선 적용대상지인근의대표적인

소나무군락 식생구조를 식재모델로 해야 할 것이며, 군락식재

적용대상지는도시녹지나왕릉등에서고유한소나무군락경관

을 재현하거나완충녹지및대면적녹지에 조성에적용할수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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