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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찰림(寺刹林)의 현황 및 과제

김규원*․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전공․**세계상상환경학회

Ⅰ. 서론

불교와 나무또는숲의 관계는 석가모니의탄생(無憂樹), 깨

달음(菩提樹), 열반(沙羅樹)과 관련한 일생에서찾아볼수 있

다. 또한 한국 전통사찰의 입지는 통일신라후기선종과지방호

족, 영지신앙으로서의 산악숭배사상과 풍수지리사상에 의해 산

속에 입지하였다(IFLA한국조직위원회, 1992). 사찰 주변의산

림은 불교사상의 실천과 조선시대에 금산 및봉산 등의 국가정

책으로 보호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찰림의 정의는 산림청 산림임업용어사전에서는 ‘사유림의

일종으로절에서소유하는산림’으로,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사찰

의 경내 풍치를 보존할목적이나또는 사찰운영상 필요한 운영

비및자재의조달을목적으로사찰이소유하고있는숲’으로정

의하고 있다. 또한 사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

민보건휴양증진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용산지로

분류하고있고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라항

에서사찰소유의정원․산림․경작지및초지로 ‘전통사찰보존

지’에 속하게 된다.

현재한국의산림면적은약 644만ha로서국토의약 65%를차

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찰림총면적은 전체산림의 1%인약 6

만 3천ha이다(네이버 백과사전).

사찰림의 초기연구자인 이상식과 권뇌택(1975)은 종교림으

로서 사찰의 존엄성을 더하고 신앙심을 고취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있다고하였으나, 풍치림으로서관리하기위해미적관념

에서정의되고취급되어야한다고하여사찰림의내재적인의미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최근들어 전영우(2009)는 사찰림

의 의미와 기능을밝히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한 12곳의 사찰림

에서 소나무중심의임상구조를 발견하였으나 사찰의 소나무림

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논의가 활발하지못한 사찰림의 현

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Ⅱ. 한국 사찰림의 형성의 기원

우리나라의토착민간신앙은 산, 나무, 물, 돌등의자연을숭

배해왔다. 산악숭배는산을신령스러운곳으로생각하고숭상해

왔는데 현재에도볼수 있는 사찰의 산신각과 전통마을뒷산의

산신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민간신앙의터전에불교가들어옴에따라자연스럽게

산을 신성시하였고 전국의 어느사찰이나 사찰명앞에 그 지역

의 산 이름을붙이는이유도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사찰림은

토착신앙과 불교가서로결합하여 신성한 종교림으로서유지되

어 왔던 것이다.

Ⅲ. 사찰림의 기능

1. 종교적 기능

사찰림은 신라시대 말 도입된 선종(禪宗)에서 수행을 하기

위한 좋은 공간이었다. 조당집 제1권 재7석가모니불 편에서는

석가가출가한후득도를 하고자고행을하는중에산신에게도

를 이룰곳으로 나무아래있는평평한돌을 장소로 안내받는데

이는 득도 장소로서의 나무뿐만 아니라 산신이 득도의 장소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원효대사는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산과 소나무가 있는 숲은 수행하

고거주하며, 먹을곳을해결해야할장소로언급하고있다. 이처

럼사찰림은종교림으로신성한공간을조성하는요소이자수행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만들어 주는 자연성지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다.

2. 생태․문화적 기능

전통사찰 주변에는 노거수 등의 자연문화재가 많은데 이미

세계적으로도 사찰림과 같은 자연성지는 고도의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이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IUCN, 2008).

조선시대에는송광사와연곡사에왕실에위패와향탄을보급

하기위한사찰림이조성되고보호되었고비자를공납하기위해

보림사와 불회사둥에 비자림이 조성되었다. 세종실록 오례(世

宗實錄五禮) 제위판의(題位版儀)를 보면위판(位版)은밤나무

[栗木]로 만드는데 영조실록 21년(1745년) 11월 21일자에는 연

곡사로 주재봉산을 만든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황현은매천집

제1권에서 연곡사(燕谷寺) 시를 남겼는데 골짜기마다 있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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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밤나무에대해언급하였다. 1530년에편찬한신증동국여지

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37권에서전라도장흥도호부의토산

목록 중에 ‘비자(榧子)’가 나타나며 역원의 명칭 중 ‘비자지원

(榧子枝院)’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일원에 비자림이 곳곳

에분포했음을알수있다. 또한 1697년(숙종 23)에제작된종묘

의궤 4책에는제기에담는실과(實果)목록에 ‘비자(榧子)’가포

함되어 있다. 19세기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먼저

1808년에작성된만기요람(萬機要覽)을 들수있다. 재용편1 각

공(各貢)에는 선혜청 57공(宣惠廳五十七貢) 중봉상시(奉常寺)

는 삼남의 비자(榧子), 분봉상시(分奉常寺)는 삼남의 비자(榧

子)를 사용한다고 하였고 조선시대궁중에서쓰는 의약의 공급

과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던관서인 전의

감(典醫監)에는호남의비자를사용하고조선시대때의약과서

민을 구료(救療)하는 임무를 관장하였던 관서인 혜민서(惠民

署)에는 영남의 비자(榧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송광사 율목봉산(栗木封

山)목패(木牌)(1830년)

그림 2. 송광사 향탄봉산(香炭封

山)목패(木牌)(1900년)

그림 3. 전남 구례 연곡사 그림 4. 전남 구례 연곡사 밤나

무림(황색면)

자료: FGIS 1:5000 임상도(도엽번

호: 35711094), 필자 재수정

3. 경제적 기능

사찰의 경관을 해치지않는 부분에 위치한 사찰림은 경제성

을창출할 수 있는 수종으로갱신하거나 조림하여 임산물의 수

익을창출하도록또한장기계획으로사찰경내건축물의수리용

도 수목을 자체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황칠나무, 동백나무,

차나무 등이 있다.

4. 관광 및 휴양의 기능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림에 위치하여숲을찾는 사람들의휴

식장소로서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사찰입구에서 시

작하여 경내의 전통건축, 조경은 한국적 전통경관의 주요한 관

광요소이므로이를활용할수있는프로그램과스토리텔링을구

축해야 한다.

Ⅳ. 앞으로의 과제

올해 1월 ‘한국의전통산사’는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신

청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에 발맞춰조계종총무원에서는 2014

년부터 한국의 전통사찰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사찰문화재뿐만

아니라사찰림및사찰경내의조경과식생조사내용까지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않았던전통사

찰의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정

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먼저 사찰림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다. 여러

관련법과 조선왕조실록, 일제시대의 일부 자료 등에서 조금씩

언급되어있을뿐이다. 또한 위에서언급한 사찰림의 기능별 연

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태분야에서 조금씩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는상황이지만관련역사와문화경관부분에서는많이부족한

상태이다. 위에언급했던여러 사실을 바탕으로앞으로 사찰림

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또한사찰림은이러한생태․문화적인연구를바탕으로방문

객과 사찰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많은사찰림이국립공원으로지정되어있어서앞으로활

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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