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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egetation structure of community by the phytosociology

method, floristic composition table on coast of South Korea. Form 2007 June until November, 2m×2m

quadrat was established in native Glehnia littoralis in order to record a dominants and coverage, and

it drew the profile. It was found out that the mean temperature in the distributed areas for Glehnia

littoralis population was 11℃ or more. The flora of the studied area in Glehnia lottoralis community

of coastal dune was listed as 100 species. Glehnia lottoralis community of appearance species of

Yeonggwanggun Duwori was many most by 44 species. Carex pumila, Carex Kobomugi,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Ischaemum anthephehoroides and Vitex rotundifolia range all over the studied

areas. And the vegetation of Glehnia littoralis community was classified into Vitex rotundifolia

subcommunity, Ischaemun anthephephoroides subcommunity and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subcommunity. Native Glehnia littoralis was classified into preserve area, natural selection area and

artificial destruction area. It must preserve native Glehnia littoralis of Goseong, Yeongdeok, H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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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ecological important area.

Key Words：Distribution, Flora, Classification. DCA Ordination.

I. 서 론

해류와 연안류에 의해 운반된 해변의 모래가 바

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되어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모래언덕을 해안사구라 하는데(환

경부, 2002), 빠른 지형변화, 강한 일조량, 강한 바

람, 염분, 물 부족 등으로 식물 서식환경이 매우 열

악하다. 갯방풍(Glehnia littoralis)은 해안사구에 주

로 자라는 식물로(Song, 2003) 산형과(Umbelliferae)

갯방풍속(Glehnia)에 속하며(이창복, 2003), 세계

적으로 북위 25도에서 60도 사이의 한국을 포함한

대만 북쪽, 일본, 중국, 만주, 아무르, 우수리, 사할

린, 오츠크, 큐릴열도와 북미 캘리포니아에서 알래

스카의 태평안 연안에 분포한다(Li et al., 1977).

갯방풍은 해안사구에 자생하는 식물 중 약용의 가

치가 높은 식물로, 직근성의 뿌리는 생약명으로

해방풍(Glehniae Radix cum Rhizoma)이라 하며,

중화본초(1999)에 면역억제작용, 진통해열 작용의

약리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갯방풍은

산림청과 임업연구원이 희귀식물로 지정하였고

(1997), 환경부에서도 보호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갯방풍의 서식지인 해안사구는 생태적 이

행대로써, 육상생태계이지만 해양의 영향을 받는

독특한 생태계로 종다양성은 낮지만 특수하게 적

응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또한 해안사구

자체는 해안생태계의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며 자

연적인 수단이기도 하다(Garcia-Mora et al., 2000).

이처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는 갯방

풍 자생지는 최근 해수욕장이나 위락시설로 개발

하여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이며(이우길・전상근,

1983), 해안사구가 사라져감에 따라 갯방풍의 자

생지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자연식생으로부터 인간의 지속적인 간섭에 의

한 대상식생(substitute vegetation)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생형에 대한 군락분류학・군락생태학적

정보를 통한 자연정보의 해석은 자연생태계에 대

한 보전 전력을 수립하는 토대가 되므로(Kim,

1993; Mayer 1987), 한반도 내륙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갯방풍군락을 대상으로 생태학적 분석을 통

한 자생지 환경특성 및 생육 현황의 파악을 통해

갯방풍 자생지의 장기적인 보존과 약용자원으로

써 지속적인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활용하고

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조사지 선정

본 연구를 위한 갯방풍의 조사지는 도서지역

을 제외한 우리나라 내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선정하였으며, 해안선을 따라

2007년 4월부터 10월까지 현지답사를 통하여 갯

방풍의 자생지 17곳을 확인하였고, 군락으로 분

포하고 있는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1).

2.식생조사

갯방풍군락의 식물사회학적 조사를 위하여 자

생지에 2m×2m의 방형구를 총 42개 설치하여

Braun-Blanquet(1964)의 7단계 구분을 변형한 9

단계 구분(Dierssen, 1990)을 적용하여 우점도 및

피도를 조사하였고, 군락이 분포하는 사구 일대의

출현식물을 기록하였다. 식생조사에서 얻어진 자

료는 Ellenberg(1956)의 표작성법에 따라 식생단

위를 분류하고, 군락의 면적과 만조선에서 갯방풍

군락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갯방풍군락의 종

단면도를 작성하고, 생육상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Braun-Blanquet(1964)의 5계급 군도(sociability)

를 종단면도에 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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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Glehnia littoralis Weather station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Average annual

Temperature

Gangwon Goseong-gun Toseong-myeon Geumhwajeong-ri Sokcho
1342.4 12.1

Gangwon Yangyang-gun Hyeonbuk-myeon Junggwangjeong-ri Sokcho

Gyeongbuk Uljin-gun Bukbyeon-myeon Hujeong-ri Uljin 1102.4 12.5

Gyeongbuk Yeongdeok Byeonggok-myeon Wonhwang-ri Yeongdeok 1035.3 12.7

Chungnam Taean-gun Wonbuk-myeon Sindu-ri Seosan 1232.1 11.7

Chungnam Taean-gun Anmyeon-eup Sinnya-ri Boryeong 1237.0 12.1

Jeonbuk Buan-gun Byeonsan-myeon Unsan-ri Buan 1219.4 12.3

Jeonnam Yeonggwang-gun Yeomsan-myeon Duu-ri Gwangju 1367.8 13.5

Jeonnam Haenam-gun Hwasan-myeon Pyeongho-ri Haenam 1305.8 13.3

Jeonnam Haenam-gun Hwasan-myeon Pyeongho-ri Jeju
1457.0 15.5

Jeju Bukjeju-gun Gujwa-eup Hado-ri Jeju

Jeju Seogwipo-si Saekdal-dong Seogwipo 1850.7 16.2

Table 1. Survey area of native Glehnia littoralis in Korea.

얻어진 식생자료를 이용하여 Ter Braak(1987)의

CANOCO program을 이용하여 DCA (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요인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갯방풍 분포 특성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위 38° 이남의 해안지역

에 대한 갯방풍 분포지에 관한 문헌과 표본정보

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

에서 갯방풍의 북방한계를 동해안 옥계면으로 보

고하였는데(박봉규・이상배, 2000), 본 조사에서

는 북으로는 강원 토성면에서, 남으로는 경북 영

덕까지 비교적 연속적으로 갯방풍 분포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규송과 김선희는 고성군,

강릉시, 삼척시에서 자생지를 확인하였으며(2000),

김 등은 동해안 전 지역에 분포하고 고성에서 울

진까지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고 하여(김성민

등, 2005)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나, 북

위 36° 이남 지역에서는 갯방풍 자생지를 발견하

지 못하였다. 서해안에서는 충남 태안, 전북 부

안, 전남 영광, 전남 해남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Figure 1. Survey area of native Glehnia littoralis in

Korea.

기상청 자료에 의한 기온평년값에 의해 갯방

풍 분포지를 분석하여 보면(Figure 1), 갯방풍은

평균기온이 높은 해안지역에 생장이 가능하며,

평균기온 11℃ 이하에서는 생장이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된다. 갯방풍 자생가능 지역은 함남 북청

면에서 갯방풍 분포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동

해안에서 북위 39° 이북에서도 연평균기온이 높

으면 자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안의 경



갯방풍 자생지의 식생구조 및 군락특성에 관한 연구41

Survey area
Tae
an 1

Tae
an 2

Buan
Yeong
gwang

Hae
nam

Jung
mun

Gim
nyeong

1

Gim
nyeong

2

Yeong
deok

Uljin
Yang
yang

Go
seong

Number of species 38 20 33 44 24 30 23 27 18 27 18 27

Family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Pinaceae Pinus koraiensis 잣나무 ○

Pinus thunbergii 곰솔 ○ ○ ○

Salicaceae Salix purpurea var. japonica 키버들 ○

Humulus japonicus 환삼덩굴 ○

Polygonaceae Rumex crispus 소리쟁이 ○ ○ ○

Fallopia dumetora 닭의덩굴 ○

Chenopodiaceae Chenopodium ambrosioides 양명아주 ○ ○ ○ ○

Chenopodium virgatum 버들명아주 ○ ○ ○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명아주 ○ ○ ○

Suaeda glauca 나문재 ○ ○

Salsola Komarovii 수송나물 ○ ○ ○ ○ ○ ○ ○

Corispermum stauntonii 호모초 ○ ○ ○ ○ ○

Amaranthaceae Achyranthes japonica 쇠무릎 ○

Aizoaceae Tetragonia tetragonoides 번행초 ○

Menispermaceae Cocculus triobus 댕댕이덩굴 ○ ○

Cruciferae Lepidium apetalum 다닥냉이 ○ ○ ○

Crassulaceae Orostachys malacophyllus 둥근바위솔 ○

Rosaceae Potentilla chinensis 딱지꽃 ○

Rubus parvifolius 멍석딸기 ○

Rosa multiflora 찔레 ○ ○

Rosa wichuraiana 돌가시나무 ○ ○

Rosa rugosa 해당화 ○ ○ ○

Prunus persica 복사나무 ○

Leguminosae Cassia mimosoides var. nomame 차풀 ○

Lespedeza cuneata 비수리 ○

Kummerowia striata 매듭풀 ○ ○

Aeschynomene indica 자귀풀

Lathyrus japonica 갯완두 ○ ○ ○ ○ ○ ○

Dunbaria villosa 여우팥 ○

Pueraria thunbergiana 칡 ○

Table 2. Vegetation table of native Glehnia littoralis.

우 기존의 연구와 본 조사에서 북한계가 태안이

었으나, 김성민 등의 연구(2005)와 국가생물지식

정보시스템의 표본정보에 의하면 도서지역의 경

우 서해안에서 인천 덕적도까지 갯방풍이 분포

하는 것으로 볼 때, 내륙지역에서 갯방풍 자생

가능 지역은 북위 37° 이남으로 판단되며, 도서

지역의 경우 자생가능 지역은 좀 더 높을 것으

로 사료된다. 남해안의 경우에는 사구의 발달이

미비하여 갯방풍이 자생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충분하지 못해 자생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

2.식물상

갯방풍군락이 분포하는 사구의 식물상을 조사

한 결과, 30과 79속 91종 9변종으로 총 100종이

출현하였다(Table 2). 사구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영양번식을

하는 다년생 식물종이 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많

은데(Davy and Fugueroa, 1993), 본 조사지역인

갯방풍군락의 사구에서도 주요 구성종은 영양번

식을 하는 갯메꽃,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가 군

락을 이루고 있었다. 갯방풍의 경우 생식생장을

하는 식물이지만 50cm 이상 되는 직근성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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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pecies 38 20 33 44 24 30 23 27 18 27 18 27

Family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 ○

Trifolium repens 토끼풀 ○

Geraniaceae Geranium thunbergii 이질풀 ○

Zypophyllaceae Tribulus terrestris 남가새 ○

Vitaceae Vitis flexuosa 새머루 ○

Violaceae Viola mandshurica 제비꽃 ○

Onagraceae Oenothera laciniata 애기달맞이꽃 ○

Oenothera odorata 달맞이꽃 ○ ○ ○ ○ ○

Umbelliferae Glehnia littoralis 갯방풍 ○ ○ ○ ○ ○ ○ ○ ○ ○ ○ ○ ○

Cnidium japonicum 갯사상자 ○ ○

Convolvulaceae Calystegia soldanella 갯메꽃 ○ ○ ○ ○ ○ ○ ○ ○ ○ ○ ○ ○

Borraginaceae Messerschidia sibirica 모래지치 ○ ○ ○ ○ ○ ○

Verbenaceae Vitex rotundifolia 순비기나무 ○ ○ ○ ○ ○ ○ ○ ○ ○

Solanaceae Solanum nigrum 까마중 ○

Scrophulariaceae Linaria jponica 해란초 ○ ○ ○ ○

Mimulus tenellus 애기물꽈리아재비 ○

Phrymaceae Justicia procumbens 쥐꼬리망초 ○

Plantaginaceae Plantago asiatica 질경이 ○ ○ ○ ○ ○ ○ ○ ○

Plantago camtschatica 개질경이 ○ ○ ○

Rubiaceae Paederia scandens 계요등 ○ ○ ○

Galiumverum var. asiaticum 솔나물 ○

Diodia teres 백령풀 ○

Caprifoliaceae Lonicera japonica 인동 ○ ○

Compositae Aster tripolium 갯개미취 ○

Aster hispidus 갯쑥부쟁이 ○ ○

Aster spathulifolius 해국 ○ ○ ○ ○

Erigeron annuus 개망초 ○ ○ ○ ○ ○

Erigeron canadensis 망초 ○ ○ ○ ○ ○ ○

Erigeron bonariensis 실망초 ○ ○ ○ ○ ○ ○ ○ ○

Wedelia prostrata 갯금불초 ○ ○ ○

Bidens frondosa 미국가막사리 ○

Bidens bipinnata 도깨비바늘 ○ ○ ○ ○

Artemisia scoparia 비쑥 ○ ○ ○ ○ ○ ○ ○ ○ ○

Artemisia capillaris 사철쑥 ○ ○ ○ ○ ○ ○

Artemisia feddei 뺑쑥 ○ ○ ○ ○ ○

Artemisia selengensis 물쑥 ○ ○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쑥 ○ ○ ○ ○ ○ ○

chrysanthemum boreale 산국 ○

Xanthium strumarium 도꼬마리 ○ ○

Hypochaeris radicata 서양금혼초 ○ ○

Taraxacum mongolicum 민들레 ○

Crepidiastrum lanceolatum 갯고들빼기 ○

Ixeris repens 갯씀바귀 ○ ○ ○ ○ ○ ○ ○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왕고들빼기 ○ ○

Sonchus brachyotus 사데풀 ○

Gramineae Imperata cylindrica var. korenigii 띠 ○ ○ ○ ○ ○ ○ ○ ○ ○ ○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억새 ○ ○ ○

Spodiopogon cotulifer 기름새 ○

Cymbopogon tortilis var. goeringii 개솔새 ○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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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area
Tae
an 1

Tae
an 2

Buan
Yeong
gwang

Hae
nam

Jung
mun

Gim
nyeong1

Gim
nyeong2

Yeong
deok

Uljin
Yangy

ang
Goseo

ng

Number of species 37 20 33 44 24 29 23 26 18 27 18 27

Family name Scientific name Korean name

Ischaemum anthephephoroides 갯쇠보리 ○ ○ ○ ○ ○ ○ ○ ○ ○

Phacelurus latifolius 모새달 ○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 ○ ○ ○ ○ ○ ○ ○ ○

Digitaria sanguinalis 바랭이 ○ ○ ○ ○ ○ ○ ○

Echinochloa crusgalli 돌피 ○ ○ ○ ○

Sporobolus elongatus 쥐꼬리새풀 ○ ○ ○

Beckmannia syzigachne 개피 ○ ○

Zoysia japonica 잔디 ○

Zoysia sinica 갯잔디 ○ ○ ○ ○ ○ ○ ○ ○ ○

Poa pratensis 왕포아풀 ○ ○

Elymus mollis 갯그령 ○ ○ ○ ○ ○ ○

Phragmites communis 갈대 ○ ○

Phragmites japonica 달뿌리풀 ○ ○

Cyperaceae Carex kobomugi 통보리사초 ○ ○ ○ ○ ○ ○ ○ ○ ○ ○ ○ ○

Carex pumila 좀보리사초 ○ ○ ○ ○ ○ ○ ○ ○ ○ ○ ○ ○

Bulbostylis barbata 모기골 ○ ○

Cyperus tenuispica 방동사니 ○ ○ ○ ○

Cyperus tenuispica 우산방동사니 ○

Commelinaceae Commelina communis 닭의장풀 ○ ○

Liliaceae Ophiopogon japonicus 소엽맥문동 ○

Asparagus scoberioides 비짜루 ○

Table 2. Continued.

를 갖고 있어 건조한 사구에 정착할 수 있었으

며, 발아 후 일정한 기간의 저온을 경과해야 상

배축이 신장하여 정상적인 식물체로 성장하는

특성(박봉규・이상배, 2000) 때문에 해풍에 견딜

수 있어 번식이 용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 띠, 갯쇠보리 등의 벼과식물이 많이 출

현하였고, 갯완두와 갯씀바귀가 서해안이나 제

주지역보다 동해안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고,

해란초는 동해안 조사지역에서만 조사되었다.

귀화식물은 지역적 분포를 달리했는데, 서해안

지역에서는 호모초가 제주지역에서는 서양금혼

초가 출현하였다. 조사지역 중 영광지역에서 가

장 많은 종이 출현하였는데, 영광지역의 갯방풍

군락은 해안도로로 인하여 자생지가 거의 훼손

된 상태로 곰솔 조림지의 산림식생과 사구식생

이 공존하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출현종이 많

은 것으로 판단된다.

3.군락분류

태안(2), 부안, 영광, 해남, 김녕(2), 중문, 영덕,

울진, 양양, 고성 지역의 12개 조사지역에서 총42

개 방형구를 가지고 표조작법에 의하여 군락을

분류한 결과, 내륙해안에 자생하는 갯방풍군락

(Glehnia littoralis community)은 벼과식물의 다

년생 초본류인 갯쇠보리하위군락(Ischaemun an-

thephephoroides subcommunity)과 목본성 식물인

순비기나무하위군락(Vitex rotundifolia subcom-

munity) 그리고 갯씀바귀하위군락(Ixeris repens

subcommunity)으로 분류되었다(Table 3). 갯쇠보

리하위군락에서 갯방풍의 우점도가 다른 군락에

서 보다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선구종인 갯방

풍이 후구수종인 갯쇠보리와의 경쟁에서 도태되

는 것으로 판단되며, 갯쇠보리는 동해안보다 서

해안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순비기나무하위

군락은 8개의 방형구로 분류되었으며, 동해, 서

해, 제주지역에 고루 분포하였다. 갯씀바귀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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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ve number 11 26 13 2 9 10 20 19 4 7 8 3 6 15 18 21 12 14 1 32 22 23 24 25 5 17 16 36 42 30 33 35 37 27 28 31 34 38 40 41 29 39

Number of species 7 6 8 5 4 5 8 9 6 7 8 8 6 5 6 8 7 4 5 7 10 7 12 8 7 6 5 6 4 6 5 7 6 6 6 7 5 6 5 8 6 7

Glehnia littoralis 갯방풍 2A 2A 2A 3 2A 2A 2A 2B 3 2B 3 2B 4 2A 4 2B 2A 2A 3 4 2A 3 4 + 4 4 2A 2B 4 2B 5 4 3 4 4 4 5 5 5 4 2A 4

Calystegia
soldanella

갯메꽃 2B R 2A 2A 2A 2A + R 2A 2B 2A 2A + + 2A 1 2B 2A 2B + 2A + 2A + 2A 2A 2A 2B 2A 2B 2A 3 3 4 2B 3 3 3 + 2B 2A 2A

Ischaemum
anthephephoroides

갯쇠보리 5 4 4 3 3 3 3 2B 2B 2B 2B 2A 2A 2A 2A 2A + + . . . + + . 2A 2A . . . . . . . . . . . . . . . .

Imperata cylindrica
var. korenigii

띠 2A . 2A + . . 2B 2A . . + 2A . . 2A 2A 4 . 2A . . . + . + . . . . . . . . . . . . . . . . .

Vitex rotundifolia
순비기
나무

. 2A . . . . . . . . . . . . + + . . . 4 2B 2B 2A 2A 2A 2A + . . . . . . . . + . . . . . .

Ixeris repens 갯씀바귀 . . . . . . . . . . . . . . . . . . . 1 . . . + . . . 3 3 2B 2B 2B 2B 2A 2A 2A 2A + + + . +

Linaria jponica 해란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 1 + + + . + + + 2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arex kobomugi
통보리
사초

. . . . 2B 2A . 2A 1 . + + + 2B 2A . . 3 . 2A . . . . . 2A 3 . + . . . . 2A 2B . . . . 2A . +

Zoysia sinica 갯잔디 . . . . . . . . . 2B 2B . . + . . . . . . . . . 2A . . . + . 3 3 + + . 2A 2A 2A . . . 4 +

Lathyrus japonica 갯완두 . . . . . . . . . . . 2A 2A . . . . . . 2A . . . . . . . . . . . + 2B . . 2A 2A 2A + 2A . 1

Carex pumila
좀보리
사초

2A . + . . . . . + + . . . . . . . . . . . . . 2A . . + . . . . 1 . 1 . . . . . . . .

Artemisia scoparia 비쑥 . . . . . . + 2A . . . . . . . 1 . . . . R . . . . . . . . . . . . . . . . . . 2A . 2B

Releve number from 1 until 13：West seashore, Releve number from 14 until 26：Jeju seashore, Releve number

from 27 until 42：East seashore.

Table 3. Vegetation Table of Glehnia littoralis Community.

Figure 2. DCA Ordination diagram by vegetation data

of the native Glehnia littoralis.

●：Ischaemun anthephephoroides subcommunity

★：Vitex rotundifolia subcommunity

■：Ixeris repens subcommunity

군락으로 분류된 것은 모두 동해안 조사지역의

방형구였으며, 서해안과 제주지역에서 갯씀바귀

가 출현하였으나 군락을 이루지는 않았다. 김성

민 등(2006)의 연구에서도 갯방풍군락에서 동해

안 지역의 경우 갯씀바귀가 84.8%, 서해안 지역

의 경우 갯쇠보리가 85.7%의 높은 생육공생률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4. Ordination 분석

Ordination은 종과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규명

하는 데에 긴요하게 이용되는데, 갯방풍자생지에

서 얻은 42의 방형구를 DCA 분석한 결과(Figure

2) 표조작법에 의해 구분된 식물군락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갯쇠보리는 순비나무나 갯씀바

귀보다 모래의 입자가 큰 입지에서 분포하고

(Jeom-Sook Lee et al., 2007), 순비기나무보다 토

양함수량 및 전질소의 양이 많은 곳에 분포하는

(Ihm and Lee, 1998)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갯방

풍자생지에서 갯쇠보리하위군락, 순비기나무하

위군락, 갯씀바귀하위군락은 모래입자의 크기와

토양함수량에 의해 분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5.자생지특성

해안사구에서 물리적 환경 변화와 사구식물의

생물학적 반응의 상호작용은 해안사구의 지형적

혹은 생육지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Godf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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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e area Natural selection area Artificial destruction area

Hae
nam

Go
seong

Yang
yang

Yeong
deok

Taean
1

Buan
Gim

nyeong1
Gim

nyeong2
Uljin

Taean
2

Yeong
gwang

Jung
mun

Dominance

Sociability

From shoreline distance

4

4

93

5

5

19

3

4

7

4

4

40

3

3

4

3

2

21

2B

1

2

2A

2

18

5

5

37

2A

2

2

3

2

10

2B

2

2

Dominance 5：Individual is any number, coverage >75%; 4：Individual is any number, coverage 50～75%; 3：

Individual is any number, coverage 25～50%; 2B：Individual is any number, coverage 12.5～25%; 2：Individual

is any number, coverage 5～12.5%

Table 4. Type of Glehnia littoralis Community.

1977; Barbour, 1987), 식생은 해안선을 따라 뚜

렷한 성대구조를 형성(Costa et al., 1996)하는데,

갯방풍군락의 조사지역별 종단면도를 분석한 결

과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식생의 뚜렷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덕 갯방풍 자생지

에서 갯방풍, 통보리사초, 갯잔디, 갈대로 이어지

는 대상군락은 해안선을 따라 415m나 형성되어

공간적 이질성을 보이고 있었다. 해안에 가까운

곳에서는 포복성식물인 갯메꽃, 갯완두, 갯씀바

귀 등이 높은 우점도로 분포하며 내륙으로 갈수

록 통보리사초와 좀보리사초 등의 사초과 식물

과, 갯쇠보리, 띠와 같은 초장이 비교적 긴 벼과

식물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더 내륙 쪽으

로는 갈대, 달뿌리풀과 같은 초장이 1m 이상인

식물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갯방풍은

해안에 가까울수록 우점도가 높고 내륙 쪽으로

갈수록 우점도가 낮았는데, 이는 내륙으로 갈수

록 초장이 긴 갯쇠보리, 띠, 좀보리사초, 통보리

사초 등과 같은 단자엽식물들과의 경쟁에서 밀

려 우점도가 낮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 통보리사초, 갯메꽃은 해안사구에서

선구종으로 보고되었고(Kachi and Hirose, 1979;

Ishikawa and Kachi, 1998), 우리나라의 경우는

갯그령이 선구종이고 통보리사초가 따른다고 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 군락의 종단면도를 분석하

여보면, 갯메꽃과 갯방풍이 선구종이고 그 뒤를

이어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갯그령 등이 출현

하며, 벼과식물인 갯쇠보리, 띠 등이, 더 내륙 쪽

으로는 갈대나 달뿌리풀이 군락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12개 조사지역에 대하여 자생현황을 파악한

결과 갯방풍의 우점도와 군도가 높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갯방풍이 다른 식생과의 경

쟁에서 자연도태 되는 지역, 그리고 인위적인 훼

손에 의하여 군락지가 파괴되는 지역으로 분류

하였고(Table 4), 각 조사지역의 단면도를 작성

하였다.

1) 보존지역
갯방풍의 군도(sociability)가 다른 자생지보다

높아 매우 밀집되어있고, 피도가 높으며, 사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 해안선에서 군락지까지의 거리

가 먼 고성, 양양, 해남, 영덕을 보존지역으로 분

류하였다. 이 들 지역에서 해안 개발이 많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것이 자생지가 보존되는 가장 큰 원

인으로 추측된다. 이들 지역서는 군사보호지역이

인접하여 있어서 출입을 제한된 지역이거나 관광

명소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적었기 때문에 자생지가 유지될 수 있었으며, 해

남 자생지는 모래집적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사

구의 침식을 막아 갯방풍 자생지가 확보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Figure 3).

2) 자연도태 지역
생태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갯방풍이 다른 식

생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고 도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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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file of native Glehnia littoralis in preserve area.

Figure 4. Profile of native Glehnia littoralis in natural selection area.

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의 지역을 자연도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갯메꽃과 함께 선구종으로

판단되는 갯방풍은 천이 진행될수록 갯쇠보리,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띠와 같은 긴잎을 가진

후구식물과 조도경쟁에서 매우 불리할 것으로 판

단되며, 조사지역에서 단자엽식물이 우점하는 곳

에서는 갯방풍이 낮은 우점도와 군도를 보였다.

3) 자생지 훼손 지역
관광단지나 해안도로 등의 해안선 개발로 인

하여 갯방풍의 자생지가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진

행되고 있는 지역을 자생지 훼손지역으로 분류하

였다. 울진의 경우 해안선에서 식생군락지까지의

거리가 길며, 우점도와 군도가 매우 높았으나 해

양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자생지의 대부분이 훼

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지역의 자생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훼손지역으로 분류

하였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호조치기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안도로 개발로 인한 태안

과 영광의 자생지, 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중문의

자생지는 거의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출입

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의 설치로 군락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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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ofile of native Glehnia littoralis in artificial destruction area.

보호하여 경관적인 가치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

는 보호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자생지의

보호는 사구의 침식을 막을 수 있고, 생태적인 가

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갯방풍 자생지는 해안사구를 해수욕장이나 위

락시설로 개발하여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로(이우

길・전상근, 1983), 본 연구조사에서는 16개 조

사지역에서 갯방풍 자생지를 확인하였고, 평균기

온 11℃ 이하에서는 생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갯방풍개체군이 분포하는 사구의 식

물상을 조사한 결과 총 100종이 출현하여 비교적

높은 다양성을 보였으며, 군락분류 결과 갯쇠보

리하위군락(Ischaemun anthephephoroides sub-

community)과 순비기나무하위군락(Vitex rotun-

difolia subcommunity), 갯씀바귀하위군락(Ixeris

repens subcommunity)으로 분류되었는데 점차적

으로 갯쇠보리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것으로 판단

된다. 고성, 양양, 해남의 사구와 같이 갯방풍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멸종위기에 직

면해 있는 갯방풍의 보존 및 지속적인 이용 기반

의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군락지 지정 등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내륙해안을 중심으로 갯방풍 자생

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도서

지역에 분포하는 갯방풍군락에 대한 연구조사도

필요하며,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조사하고 자생

지의 사구 전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파괴도 등을 연구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사료되며,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갯방

풍에 대한 자원화 가능성을 위한 효능연구나 재

배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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