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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동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석호의 건륙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생천이계열에 따른 환경요인과 식생구

조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석호습지의 수생천이계열은 수체의 특성, 침수식생, 정수식생 및 발달한 목본층의 수고

와 수직적인 층 구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노출수면 단계로부터 교목림 단계까지 7단계로 구분하였다.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수질은 해수성으로부터 기수성으로 그리고 담수성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천이진행에 따라 수심이 

점차 얕아져  수체가 사라졌고, 후기 단계에서 토양층내 유기물함량과 낙엽층이 발달하였다. 천이진행에 따라 식

생변화는 노출수면 → 침수식물과 부엽식물 → 정수식물과 침수식물 → 정수식물 → 정수식물과 중생식물, 관목

식생 → 교목성 중생식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목본이 출현하는 천이 후기 단계에서는 토양기질의 배수성과 양

분의 상태에 다라 서로 다른 유형의 목본식생이 발달하였다. 기질이 습하게 유지되는 지역에는 버드나무계열의 

군집이, 토양이 모래로 이루어 있고 배수성이 양호한 입지에는 곰솔, 좀보리사초 등의 중생식물과 사구성식물로 

이루어진 군락이, 인위적 매립과 산림지역 토사의 매립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는 소나무, 아까시나무, 김의털, 강아

지풀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해 식재된 목본, 교란지 식물로 구성된 식물 군락이 발달하였다. 

핵심용어 : 석호, 수생천이, 수생식물, 천이, 복원

Abstract : We have studied the changes of the environmental and vegetational factors according to the hydro-seral 
stages in the shoreline of the lagoons, Korea. We have divided seral stages into 7 stages from open water stage to 
the stratified forest stage considering as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body, dominance of submerged and emergent 
plant, and development of the shrub, subtree and tree layer. According to the successional stage, water depth 
gradually decreased and water quality changed from seawater to brackish water and from brackish water to fresh 
water, organic matter in a soil layer gradually increased, and the litter layer grew up. As the development of the 
vegetation structure, the life-form of the vascular plants changed as follows; open water → submerged plant and 
floating-leaved plant → emergent plant and submerged plant → emergent plant → emergent plant, mesophyte and 
scrub → mesophyte. In the late seral stage, the 3 different forest types were established by the water retention or 
drainage and nutrient accumulation of the soil layer. Salix dominant forest developed in the wetted sites, the forest 
type dominated by Pinus thunbergii, Carex pumila and mesophytes developed in the well drained sites causing by 
sand substrate, and the forest type dominated by the planted or ruderals such as Pinus densiflora, Robinia 
psedo-acacia, Festuca ovina, Setaria viridis ect. developed in the sites composed of forest soil introduced by 
artificial re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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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호는 수심이 얕고, 해수의 영향을 받는 기수호

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연중 안정된 수위

로 인하여 수변에 습지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석호 수변에 발달된 습지에는 담수, 해양 및 기수성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문덕수 등 2007, 엄정

훈 1998). 석호는 바다와 수체교환의 정도에 따라 

해수 순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Kjerfve 1994). 또한 담수의 

표층과 해수의 심층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표

층과 심층의 수직적인 혼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석

호의 심층에서는 산소 고갈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문덕수 등 2007, 허우명 등 1999). 

최근 들어 석호는 자연기수호로서의 중요성과 희

귀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로 인해 석호의 보전가치와 

복원의 필요성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문덕수 등 

2007, 원주지방환경관리청 1997; 2008; 2009). 

그러나 과거에는 석호 생태계를 개간이나 개발의 

대상지로 여겨서 농경지 개간에 의한 매립, 관광 

시설에 따른 산책로와 도로 건설, 수문 형성에 의

한 해수 유입의 차단, 제방 축조에 의한 배수, 습

지 식생의 주기적 제거, 생활 오수의 유입과 농경

지 등의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수질 오염 등의 

교란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박상덕 2002, 원

주지방환경관리청 2008). 석호의 육화는 상류의 

유역으로부터 토사나 유기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호

소가 점차 메워지고 수심이 얕아지며 수변을 중심

으로 습지대가 확장되면서 일어난다(원주지방환경

관리청 2008). 최근까지 호수유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유기물이 호소내로 

유입되어 왔고, 본 지역에서 빈번한 산불이나 벌목 

등의 교란으로 인한 토사의 유입이 많았다. 따라서 

많은 석호가 매립되거나 자연적인 천이과정에 의해 

그 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일회 

1996, 문덕수 등 2007, 유흥식 1996). 

동해안의 석호들도 내륙의 다른 호소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육지화 및 식생천이가 진행된다(원

주지방환경관리청 2008). 식생 천이란 시간에 따

라 식물상의 조성과 입지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식생구조의 발달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dum 

1969). 넓은 지역 규모에서의 천이과정에서는 기

후요인이 중요하고, 지역적으로 좁은 단위에서의 

천이과정에서는 토양 기질의 종류와 특성이 중요하

다고 알려져 있다(Tilman 1988). 천이 연구에서 

주된 연구주제는 천이가 시작할 시점에서의 식생의 

출현여부, 상이한 기질에서의 천이과정, 천이를 일

으키는 원인 규명, 종조성이 어떤 기작을 거쳐서 

바뀌는가? 그리고 극상이란 것이 존재하는가? 등이

라고 할 수 있다(김준호 등 2007, 이규송 1995, 

Connell & Slatyer 1977, Egler 1954, Odum 

1969). 천이는 어떤 상태의 기질상태로부터 출발

하느냐에 따라서 건생천이계열과 수생천이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김준호 등 2007). 삼림에서 교란이

후에 일어나는 천이나 방치된 묵밭에서 일어나는 

천이 등은 건생천이 계열에 속하고 하천이나 호소 

등 수체가 있는 지역으로부터 일어나는 천이는 수

생천이계열에 속한다(김준호 등 2007, 김종홍과 

이도진 2002). 호소 내에서 일어나는 식생천이는 

식생의 동심원적 구조와 호소의 중심부로부터 노출

수면, 침수식생, 부유 및 부엽식생, 정수식생, 소택

관목지 식생 및 교목림으로 이루어지는 대상 분포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김준호 등 2007, 김철

수 2000, Wetzel 1983).

호소 및 습지의 천이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호

소와 범람원에서 천이(Johnson et al. 1985, Van 

der Valk 1981,  Walkr et al. 1986), 대형 수생

식물에 의한 육지화 속도(Carpenter 1981), 버들

속의 분포(Alliende & Harper 1989, Dionigi et 

al. 1985, Niiyama 1990)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

에서 수생천이계열에 대한 연구로는 하천, 내륙늪

지 및 묵논 등의 담수역에서 일어나는 천이(김철수 

2000, 김철수와 오경환 1999, 이창석 등 1998)와 

바닷가의 염습지에서 일어나는 천이(마호섭 등 

1996, 문형태 1984, 민병미 1985, 민병미와 김준

호 1983, 이점숙 1990, 이충영 1991) 등이 다루

어졌다. 동해안의 많은 석호에서 건육화과정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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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동해안에 분포하는 18개의 석호 중 호소

의 원형, 구조 및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석호

는 7 - 8개에 불과하다(김혜영 2009, 원주지방환

경청 2008).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보다 효과적

인 석호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서 현재 가장 중요

한 사항은 18개 석호에 대한 생태현황, 건육화 실

태 및 호소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인 

천이진행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내륙 습지, 염습지 등에서 일어나는 

수생 천이의 연구에 비해 동해안 석호습지에서는 

건육화 과정에 따른 천이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다루어진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호의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석호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생천이의 단계별 환경요인과 식

생구조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석호 습지의 식생천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태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 구 방 법

2.1 천이단계의 구분 기

천이단계는 수심, 식생구조의 분화 및 식생의 구

성을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하였다. Ⅰ 단계는 수

심이 1-2m이고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노출된 수면

으로 이루어진 단계이고, II 단계는 수심이 1~2m 

범위이고 침수식물의 피도가 70% 이상이 되는 단

계이다(Fig. 1). III 단계는 수심이 0.1~1m 범위이

고, 침수식물의 피도가 70% 이하이며 정수식물의 

피도가 70% 이상이 되는 단계이다. Ⅳ 단계는 수

심이 0~0.1m 범위이고, 정수식물의 피도가 50% 

이상이 되는 단계이다. II - IV 단계까지는 초본층

만 분포하는 단계이다(Fig. 1). Ⅴ 단계는 관목 피

도가 20% 이상, 정수식물 피도 70% 이하, 습생식

물 피도 10% 이상 그리고 중생식물의 피도 10% 

이상인 단계로 수심이 측정되지 않고 초본층과 관

목층의 2층 구조를 이룬다. Ⅵ 단계는 아교목 피도

가 50% 이상, 정수식물의 피도 70% 이하, 습생식

물 피도 30% 이상 그리고 중생식물의 피도 30% 

이상인 단계로 초본층, 관목층 및 아교목층의 2 - 

3층 구조를 이룬다. Ⅶ 단계는 교목 피도가 50% 

이상, 습생식물 피도 30% 이하 그리고 중생식물 

및 임의 식물 피도 70% 이상인 단계로 산림과 마

찬가지로 초본층, 관목층,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2 

- 4층 구조로 분화된 단계이다(김혜영 2009, Fig. 

1). Fig. 1은 상기에 언급한 각 천이단계별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조사 지소들의 사진자료이다. 

Stage Ⅱ Stage Ⅲ Stage Ⅳ

Stage Ⅴ Stage Ⅵ Stage Ⅶ

Fig. 1. Photographs for the division of vegetation successional stage in the east coastal lagoon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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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지 의 선정

동해안 석호에서 수생천이계열에 따른 수체환경, 

토양입지환경 및 식생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 천이상태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송지호 9 지점, 

천진호 1 지점, 가평리습지 1 지점, 쌍호 1 지점, 

군개호 1 지점, 매호 2 지점, 향호 1 지점, 순포호 

1 지점, 경포호 1 지점, 풍호 1 지점 총 19 지점

을 선정하였다. 각 조사지점별 천이단계, GPS상의 

위치, 우점종, 기질 및 표면의 수분상태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선정된 19개 지점에서 수체환경, 

토양입지환경 및 식생조사를 수행하였다. Table 1

에는 I 단계의 조사지점을 지정하지 않았다. 천이 

진행상 Ⅰ 단계는 노출수면의 상태이기 때문에 특

정 지점을 선정하기보다 동해안의 석호 수질의 대

표성을 고려하여 수질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동해

안의 석호를 대표하는 7개 석호(화진포호, 송지호, 

영랑호, 청초호, 매호, 향호 및 경포호)에서 식물이 

분포하지 않고 수면이 노출된 총 21개 조사지점의 

수질을 I 단계의 수체환경요인으로 간주하였다. 

Successional 

Stage

Name of

 lagoon 

GPS point

(latitude/longitude)

Dominant

species
Substrate

Wet 

condition 

II Song-ji 7 N 38° 20' 09.1" E 128° 30' 58.8"
Myriophyluum 

spicatum
Sand Water body

II Song-ji 8 N 38° 19' 53.2" E 128° 30' 47.7"
Myriophyluum 

spicatum, 
Sand Water body

II Chun-jin N 38° 15' 09.6" E 128° 33' 20.6" Brasenia schreberi Sand Water body

III Song-ji 9 N 38° 19' 51.5" E 128° 30' 51.2" Phragmites communis Sand Water body

III Gapyung-ri N 38° 06' 09.6" E 128° 38' 52.6" Phragmites communis Sand Water body

IV Song-ji 3 N 38° 20' 10.6" E 128° 31' 14.8" Phragmites communis Sand Wet

IV Song-ji 4 N 38° 20' 12.9" E 128° 31' 12.0" Phragmites communis Sand Wet

IV Sun-po N 37° 48' 49.9" E 128° 53' 10.2" Phragmites communis Clay Wet

V Song-ji 1 N 38° 20' 08.0" E 128° 31' 14.6" Phragmites communis Sand Slightly wet

V Mae 2 N 37° 57' 07.8" E 128° 46' 16.7" Amorpha fruticosa Loamy sand Slightly dry

V Song-ji 10 N 38° 19' 51.1" E 128° 30' 50.2" Salix koreensis Loamy sand Wet

VI Song-ji 2 N 38° 20' 08.1" E 128° 31'13.9 " Pinus thunbergii Sand Dry

VI Song-ji 5 N 38° 20' 16.0" E 128° 31' 07.8" Pinus thunbergii Sand Dry

VI Ssang N 38° 05' 14.2" E 128° 39' 43.7" Salix koreensis Clay Wet

VI Gungae N 38° 01' 47.3" E 128° 42' 36.1" Salix koreensis Clay Slightly wet

VII Mae 1 N 37° 56' 54.7" E 128° 46' 23.8" Pinus densiflora Loamy sand Dry

VII Hyang N 37° 54' 45.0" E 128° 48' 46.8" Pinus thunbergii Loamy Sand Dry

VII Kyung-po N 37° 47' 46.1" E 128° 54' 28.2" Pinus densiflora Loamy sand Dry

VII Pung N 37° 44' 34.2" E 128° 57' 42.6"
Robinia 

pseudo-acacia
Loamy sand Dry

Table 1. General description about the investigated 19 sites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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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생조사

식생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08년 9월에 실

시하였다. 각각의 조사지점에서  초본층만 분포한 

지소는 3m × 5m 크기의 방형구로 조사하였고, 초

본층과 관목층이 발달한 지소는 5m × 8m 크기의 

방형구로, 초본층, 관목층 및 아교목층이 출현한 

지소는 10m × 10m 크기의 방형구로, 교목층이 

출현한 지소는 10m × 15m 크기의 방형구로 조사

하였다. 또한 모든 지소에 3m × 5m 크기의 방형

구를 기본적으로 조사하여 지소간의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방형구를 설치한 다음 방형구에 내에 

출현하는 종조성과 종류별 피도를 기록하였다. 모

든 지소에서 흉고직경 2.5cm 이상인 교목성 목본

은 매목조사를 수행하였고, 흉고직경 2.5cm 이하

인 교목성 목본은 기저직경을 측정하였다. 현존 식

물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초본과 관목은 수확법을 

이용하였고, 매목조사된 목본은 상대생장법을 이용

하여 현존식물량을 추정하였다. 초본 중 지하부의 

발달이 미약한 침수식물과 부엽식물은 지상부 식물

량을 현존식물량으로 간주하였고, 기타 초본과 관

목의 지하부 식물량은 지상부 식물량의 25%로 추

정하였다. 소나무와 곰솔의 식물량은 박인협과 김

준선(1989)이 제시한 상대생장식으로, 그리고 버드

나무의 식물량은 김태근(2006)이 제시한 원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생장식을 구하여 추정하였고, 기타 

낙엽수의 식물현존량은 박인협(1985)이 제시한 상

대생장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식생자료에서 얻

은 자료를 이용하여 Curtis & Mclntosh (1951) 

방법에 따라 상대피도(RC), 상대빈도(RF)를 합산하

여 중요치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종다양성지수는 

(H')는 Shannon - Wiener의 식으로, 균등도 지수 

(J')는 Pielou(1969)의 식으로 그리고 우점도 지수 

(C)는 Simpson (1949)의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H' = - ∑ (ni/N) * ln(ni/N)

J' = H'/ln(S)

C = ∑ (ni/N)2

여기에서 ni는 한 조사 지소내에서 i 종의 중요

치를 의미하고, N은 모든 종의 중요치 합인 100을 

나타낸다. 또한 S는 한 조사지소 내에 출현한 종수

를 나타낸다. 

2.4 입지 환경요인의 측정

수체의 pH, 전기전도도 및 염분도는 현장에서 

채수하여 Consort C535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토양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는 2008년 7월

부터 9월까지 각 조사 지소에서 무작위로 5 지점

을 선정하여 낙엽층을 제거한 다음 채취하였고, 

물이 있는 지점은 길이 20cm, 직경 6cm의 플라

스틱 관을 이용하여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 시

료는 2 주간 음건시킨 후 2mm 체로 쳐서 유기물

함량, 토양 pH, 전기전도도 및 염분도를 측정하였

다. 유기물함량은 약 10g의 토양을 도가니에 넣어 

105℃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무게와 전기로에서 4

시간 동안 600℃로 태운 무게의 차이로 구하였다. 

토양의 pH와 전기전도도는 10g의 음건 토양과 증

류수를 1 : 5(w/w)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시킨 

후 여과지로 여과시킨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낙엽층 두께는  각 조사 지소에서 막대자를 

이용하여 5회 이상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

였다. 

2.5 통계분석

본 논문에서 각 단계별로 입지환경, 식생구조 및 

군집속성의 비교를 위하여 사용한 기술통계는 

Excel 2007을 이용하였다. 또한 천이 진행과 분화

에 따른 종조성의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

용한 DCA ordination은 PC-ORD 

program(PC-ORD 5)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CA ordination은 천이 Ⅴ - Ⅶ 단계에 속하는 

지소에서 구성 식물종의 중요치가 1 이상의 값을 

가지는 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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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입지환경의 변화 

천이진행 단계에 따른 수체와 입지환경요인의 

변화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수체환경은 천이 I 

단계에서 III 단계까지만 측정되었고, 그 이상의 단

계에서는 수체환경이 측정되지 않았다. 천이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수심은 얕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

고, 염분도와 전기전도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

하였다. 그러나 pH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

았다. 수체의 pH는 석호의 속성상 기수호의 특성

으로 pH 7 이상의 알카리성을 나타내고 있다(엄정

훈 1998). 토양의 pH는 천이진행에 따라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뚜렷한 경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천이진행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그리고 유기물함량은 뚜

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낙엽층 두께

는 천이 진행에 따라 뚜렷한 경향성이 없었는데 같

은 단계 내에서도 매우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대

체적으로 입지환경은 천이단계보다는 석호별로 해

수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된 지점에 미친 해

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로 다

른 지소(석호)에서 조사된 같은 천이단계들의 입지

환경은 큰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식생구조의 발달

천이진행에 따른 층상구조의 발달은 II 단계에서 

침수식물 1 층이, III - IV 단계에서 정수식물로 

이루어진 초본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때로 침수식물층과 정수식물층의 2층 구조를 형성

하기도 한다. V 단계에서부터 목본층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V 단계에서는 관목층과 초본층의 2층 구

조가, VI 단계에서 아교목층, 관목층 및 초본층의 

3층 구조가 그리고 VII 단계에서는 육상 산림생태

계와 마찬가지로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및 초

본층의 4층 구조가 완성되는 경향이 있다(Table 

3). 그러나 VI - VII 단계에서 교목층이 발달함에

도 불구하고 아교목층이나 관목층의 발달이 미약하

여 2 - 3층 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그 

이유는 교목의 밀집으로 인한 하층에서의 빛 조건

의 감소 혹은 간벌이나 답압 등 인간에 의한 간섭 

때문이었다. 초본층의 수고, 피도 및 생물량은 II - 

III 단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관목층은 

V단계에서 가장 잘 발달하였다(Table 3). 

Environmental factor
Seral stage

Ⅰ Ⅱ Ⅲ Ⅳ Ⅴ Ⅵ Ⅶ

Water    body

  Water depth(m) 1.67(0.80) 0.77(0.21) 0.30(0.10) 0.05(0.04) - - -

  Salinity(ppt) 14.4(8.3) 2.5(1.7) 1.9(1.9) - - - -

  EC(ms/cm) 24.4(12.8) 4.6(3.1) 4.0(2.7) - - - -

  pH 8.10(0.3) 7.50(0.5) 8.50(0.8) - - - -

Soil

  pH - 6.21(0.71) 5.71(0.68) 5.70(0.76) 6.19(0.29) 5.86(0.29) 5.60(0.29)

  EC(㎲/cm) - 227.0(188.5) 206.3(91.8) 112.6(114.8) 95.0(76.4) 52.6(23.4) 90.0(46.4)

  Organic matter(%) - 0.72(0.25) 1.55(0.78) 1.32(1.05) 6.55(3.71) 4.62(2.47) 8.85(4.11)

Litter depth(cm) - - - - 2.07(1.81) 1.40(1.31) 3.60(0.85)

Table 2. Change of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the seral stage. Numbers in brackets mean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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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Seral stage

Ⅰ Ⅱ Ⅲ Ⅳ Ⅴ Ⅵ Ⅶ

Height(m)

  Tree layer - - - - - - 12.5(2.1)

  Subtree layer - - - - - 8.0(0.8) 7.0(3.0)

  Shrub layer - - - - 3.1(1.1) 1.1(0.8) 1.8(2.1)

  Herb layer - -0.8(0.2) 1.5(0.2) 1.7(0.1) 0.9(0.4) 0.6(0.5) 0.7(0.6)

Coverage(%)

  Tree layer - - - - - - 65.0(11.2)

  Subtree layer - - - - - 71.3(13.4) 5.0(8.7)

  Shrub layer - - - - 41.7(20.1) 12.5(8.3) 25.0(32.8)

  Herb layer - 86.7(12.5) 97.5(2.5) 83.3(23.6) 95.0(4.1) 80.0(29.2) 90.0(7.9)

Stratification 0 1.0 1.0 1.0 2.0 2.5(0.6) 2.8(1.0)

Basal area(m2/ha) based on DBH - - - - 0.3(0.4) 16.3(7.6) 28.9(15.8)

Stem density(No./ha) - - - - 1500(2598) 3300(2385) 967(221)

Standing Biomass(Mg/ha)

  Herb layer

  Woody layer

  Total

-

-

-

1.9(1.6)

-

1.9(1.6)

6.9(3.8)

-

6.9(3.8)

5.1(1.5)

-

5.1(1.5)

3.4(1.5)

2.7(3.1)

6.0(3.6)

3.0(3.2)

48.8(20.8)

51.8(22.0)

1.8(2.0)

126.8(60.5)

128.6(58.8)

Table 3. Change of the vegetation structure according to the seral stage. Numbers in brackets 

mean standard deviation

V 단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관목층의 수고는 

후기 단계로 갈수록 작아졌다. VI 단계에서 나타나

는 아교목층의 수고는 VII 단계에서 작아졌다. 이

것은 관목층에서 아교목층으로 아교목층에서 교목

층으로 발달해가는 과정과 층상구조의 완성에 따라 

임상으로 들어오는 빛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초본

층의 피도는 지소에 따른 편차가 컸지만 모든 단계

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경향이었다. 관목층의 피도

와 아교목층의 피도는 천이진행에 따라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이었다. 흉고단면적과 목본의 현존식물량

은 천이진행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였다(Table 

3). 목본의 줄기 밀도는 아교목단계인 VI단계에서 

최고치를 나타낸 후 VII 단계에서는 자가솎음질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총 현존 식물

량은 천이진행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였다(Table 

3). Fig. 2는 교목성 목본이 출현하는 V - VII 단

계에서 목본의 흉고등급에 따른 줄기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교목성 목본의 줄기밀도는 지소에 

따른 편차가 컸는데 대체적으로 맹아발생을 하는 

버드나무류가 우점하는 경우가 소나무류가 우점하

는 경우보다 밀도가 높은 경향이 뚜렷하였다. V 

단계의 목본은 목본이 새로이 침투하여 자라는 단

계이기 때문에 역 J자형의 분포를 나타냈지만, VI 

단계와 VII 단계는 종형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VI 단계의 목본은 흉고직경 5 - 10cm 급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VII 단계에서는 10 - 

30cm 급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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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m density according to the DBH 
class of the sites belong to the successional 
stage V, VI and VII.

3.3 군집속성의 변화

천이 진행에 따른 종풍부도는 천이단계에 따른 

수습생식물과 중생식물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나

타내었다. 수생식물과 습생식물은 III 단계에서 최

고치를 나타낸 후 천이진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이 뚜렷하였고, 중생식물은 천이진행에 따라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Table 4). 따

라서 전체 종풍부도는 수습생식물이 가장 많이 출

현한 III 단계까지 증가하였다가, 수체가 사라지고 

입지조건의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IV단계에서 

수습생식물의 감소와 중생식물의 낮은 침입으로 인

해 감소하였다가, 중생식물의 침투가 활발해지는 

천이 후기 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Table 4). 침수식물, 부엽식물 및 부수식

물은 수체가 분포하는 III 단계까지만 분포하였고, 

습생식물은 III - IV 단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들이 

출현하였으며, 중생식물의 본격적인 침투는 V 단

계 이후에 이루어졌다. 천이 진행에 따른 종다양성

지수(H')는 종풍부도와 비슷하게 III 단계까지 증가

하다가 IV - V 단계에서 감소하였다가 후기 단계

인 VI - VII 단계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우점도 지수(C)는 II 단계와 IV 단계에서 정점

을 나타내었고, 균등도지수(J')는 III 단계에서 최고

치를 나타낸 후 감소하였다가 후기 단계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4). 

Factors
Seral stage

Ⅰ Ⅱ Ⅲ Ⅳ Ⅴ Ⅵ Ⅶ

Species richness(No./15m2) - 2.7(2.1) 10.0(1.4) 6.3(6.1) 8.7(3.5) 14.3(4.1) 15.8(5.3)

  Hydrophyte - 2.7(2.1) 4.0(0.0) 2.0(1.0) 0.7(0.6) 1.0(0.8) -

    Submerged plant - 1.3(0.6) 1.5(0.7) - - - -

    Free-floating plant - - 0.5(0.7) - - - -

    Floating-leaved plant - 1.0(1.7) 0.5(0.7) - - - -

    Emergent plant - 0.3(0.6) 1.5(0.7) 2.0(1.0) 0.7(0.6) 1.0(0.8) -

  Hygrophyte - - 4.5(0.7) 3.0(3.6) 2.0(3.5) 3.3(4.3) 2.0(0.8)

  Mesophyte(herbaceous plant) - - 1.5(2.1) 1.3(2.3) 5.0(1.7) 8.0(3.5) 11.3(5.4)

  Woody plant - - - - 1.0(0.0) 2.0(0.8) 2.5(1.7)

Species diversity(H') -
0.743

(0.770)

2.175

(0.038)

1.268

(1.186)

1.961

(0.267)

2.454

(0.255)

2.463

(0.393)

Dominance index(C) -
0.577

(0.391)

0.137

(0.023)

0.459

(0.474)

0.171

(0.041)

0.107

(0.025)

0.114

(0.046)

Evenness index(J') -
0.619

(0.541)

0.926

(0.043)

0.607

(0.526)

0.912

(0.045)

0.921

(0.016)

0.908

(0.013)

Table 4. Change of the species richness and diversity indices according to the seral stage. 

Numbers in brackets mean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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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조성의 변화

Table 5는 각 단계별로 출현한 모든 종의 중요

치를 주요 생활형별로 합산하여 천이단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천이 II 단계에서는 침수식

물과 부엽식물이 절대적으로 우점하는 단계이고, 

III 단계에서는 정수식물이 우점하면서 침수식물이 

잔존하고 습생식물이 새로이 침투하는 경향이 두드

러졌다. IV 단계에서는 정수식물이 절대적인 우점

종이 되고, V 단계부터 수습생식물의 우점도보다 

중생식물의 우점도가 커지며, 후기 단계로 갈수록 

수습생식물의 중요치가 더욱 작아지며 중생식물의 

중요치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적으로 천이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침수식물에서 정

수식물로, 정수식물에서 습생식물과 중생식물로, 

초본식물에서 목본식물로 순차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천이가 진행되는 지소의 토양의 

건습정도에 따라 침투하는 식물이 다소 달라져서 

건조한 입지일수록 건조한 입지에서 우점하는 육상

식물의 침투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able 5, 6). 

Table 6은 고정조사구내에서 출현한 식물 중에

서 적어도 한 단계에서 중요치 1이상을 나타내는 

종만을 선별하여 중요치의 변화를 천이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천이단계별로 중요치가 가장 높은 

2종씩을 선별하면, 천이 II 단계에서 이삭물수세미

와 실말, III 단계에서 갈대와 붕어마름이, IV 단계

에서 갈대와 물꼬챙이골이, V단계에서 갈대와 족

제비싸리가, VI 단계에서 곰솔과 갈대가 그리고 

VII 단계에서 물억새와 아까시나무이었다. 주요 식

물의 생활형별 천이단계에 따른 우점도를 살펴보

면, 침수식물은 대부분 천이 II 단계에서 높은 우점

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치가 큰 식물은 

이삭물수세미이었다. 침수식물은 천이 III 단계에서

도 나타나는데 출현하는 식물은 조사지점의 담수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조사에서는 천이 III 단

계에 대한 조사가 담수역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

문에 담수역의 우점 침수식물인 붕어마름이 높은 

중요치를 나타내었다. 부엽식물은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천이 단계 II 에서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

었다. 석호와 같이 기수역을 나타내는 습지의 천이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수식물은 내염성

이 강한 갈대이었다. 갈대의 중요치는 천이단계 IV 

에서 최대치를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뚜

렷하였다. 물꼬챙이골은 천이단계 III - IV 단계에

서 나타났는데, IV 단계에서 중요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수식물 중 갈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

수역에 잘 적응한 큰고랭이와 줄은 천이 IV 단계 

이전에서 지소에 따라 간헐적으로 출현하였다. 습

생식물 중에서 골풀류, 기장대풀, 개발나물, 부처꽃

은 천이 III 단계에서 우점도가 가장 높았고, 도깨

비사초와 쉽사리는 IV 단계에서 가장 높은 우점도

를 나타냈으며, 조개풀, 갈풀, 물억새, 고마리 등은 

VI 단계 이상에서 우점도가 높았다. 중생식물은 대

부분 V 단계 이상에서 우점도가 증가하였는데, 천

이가 진행되는 지소의 건조 상태에 따라 우점하는 

종들이 다소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건조한 입지조건에서 우점하는 목본은 족제비싸리, 

소나무, 곰솔, 아까시나무 등인 반면에 습한 입지

조건에서는 버드나무가 우점하였다. 중생식물로 구

분되는 초본들의 대부분도 V 단계 이상에서 중요

치가 최대치를 나타내었는데, 띠는 IV - VI 단계

에서, 큰김의털, 잔디, 진퍼리사초, 개솔새 등은 V 

- VI 단계에서, 쑥, 왕잔디, 김의털, 오리새, 개밀, 

강아지풀, 주름조개풀 등은 VI - VII 단계에서 가

장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었다(Table 6). 

Life form
Seral stage

Ⅰ Ⅱ Ⅲ Ⅳ Ⅴ Ⅵ Ⅶ

Hydrophyte

Submerged plant 0 80 12 0 0 0 0 

Floating-leaved 

plant
0 19 0 0 0 0 0 

Emergent plant 0 1 44 77 25 17 0 

Hygrophyte 0 0 30 13 2 12 18 

Mesophyte(woody 

species)
0 0 0 0 31 29 32 

Mesophyte(herbac

eous species)
0 0 14 10 43 41 50 

Total 0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5. Change of the sum of importance 
value of the plants belong to the same 
life form according to the ser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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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form Scientific name Korean name
Seral stage

Ⅰ Ⅱ Ⅲ Ⅳ Ⅴ Ⅵ Ⅶ

Submerged

plant

Myriophyllum spicatum 이삭물수세미 0.0 51.3 0.1 0.0 0.0 0.0 0.0

Potamogeton berchtoldi 실말 0.0 15.4 0.1 0.0 0.0 0.0 0.0

Utricularia japonica 통발 0.0 12.9 0.0 0.0 0.0 0.0 0.0

Ceratophyllum demersum 붕어마름 0.0 0.0 11.8 0.0 0.0 0.0 0.0

Floating-leaved

plant

Potamogeton distinctus 가래 0.0 12.2 0.0 0.0 0.0 0.0 0.0

Brasenia schreberi 순채 0.0 5.4 0.0 0.0 0.0 0.0 0.0

Nymphaea tetragona var. minima 각시수련 0.0 1.4 0.0 0.0 0.0 0.0 0.0

Emergent

plant

Phragmites communis 갈대 0.0 0.0 38.7 61.1 24.6 14.0 0.0

Eleocharis mamillata 물꼬챙이골 0.0 0.0 5.5 14.0 0.0 0.0 0.0

Scirpus fluviatilis 매자기 0.0 0.0 0.0 0.0 0.0 3.1 0.0

Scirpus tabernaemontani 큰고랭이 0.0 0.0 0.0 1.7 0.0 0.0 0.0

Zizania latifolia 줄 0.0 1.4 0.0 0.0 0.0 0.0 0.0

Hygrophyte Cyperus  sp 골풀과 sp. 0.0 0.0 9.0 0.0 0.0 0.0 0.6

Isachne globosa 기장대풀 0.0 0.0 6.8 0.0 0.1 0.0 0.0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골풀 0.0 0.0 5.4 0.1 0.0 0.1 0.0

Sium suave 개발나물 0.0 0.0 4.5 0.0 0.0 0.8 0.0

Lythrum anceps 부처꽃 0.0 0.0 3.8 0.0 1.7 0.0 0.0

Carex dickinsii 도깨비사초 0.0 0.0 0.0 5.1 0.0 0.0 0.0

Arthraxon hispidus 조개풀 0.0 0.0 0.0 3.9 0.0 4.6 0.4

Lycopus ramosissimus var. japonicus 쉽사리 0.0 0.0 0.0 3.9 0.0 0.0 0.0

Persicaria thunbergii 고마리 0.0 0.0 0.0 0.1 0.0 4.6 0.0

Phalaris arundinacea 갈풀 0.0 0.0 0.0 0.0 0.0 1.6 4.3

Miscanthus sacchariflorus 물억새 0.0 0.0 0.0 0.0 0.0 0.5 12.8

Mesophyte 

(Woody 

species) 

Amorpha fruticosa 족제비싸리 0.0 0.0 0.0 0.0 14.8 0.0 4.9

Salix koreensis 버드나무 0.0 0.0 0.0 0.0 13.4 10.3 0.0

Pinus densiflora 소나무 0.0 0.0 0.0 0.0 2.4 0.0 7.0

Pinus thunbergii 곰솔 0.0 0.0 0.0 0.0 0.0 16.3 8.8

Rosa rugosa 해당화 0.0 0.0 0.0 0.0 0.0 1.8 0.0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0.0 0.0 0.0 0.0 0.0 0.8 10.3

Mesophyte 

(herbaceous 

species) 

Carex sp. 사초과 sp. 0.0 0.0 11.0 0.0 1.6 0.0 0.0

Belamcanda chinensis 범부채 0.0 0.0 2.7 0.0 0.1 0.0 0.0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띠 0.0 0.0 0.0 9.7 0.0 6.9 0.0

Festuca arundinacea 큰김의털 0.0 0.0 0.0 0.0 14.8 0.0 0.0

Zoysia japonica 잔디 0.0 0.0 0.0 0.0 9.5 9.2 0.0

Carex arenicola 진퍼리사초 0.0 0.0 0.0 0.0 6.3 3.5 0.0

Equisetum ramosissimum 개솔새 0.0 0.0 0.0 0.0 4.7 1.2 0.0

Achyranthes japonica 쇠무릅 0.0 0.0 0.0 0.0 1.5 0.1 0.1

Chrysanthemun boreale 산국 0.0 0.0 0.0 0.0 1.5 0.0 0.0

Artemisia princeps var. orienlalis 쑥 0.0 0.0 0.0 0.0 0.7 2.5 7.9

Zoysia macrostachya 왕잔디 0.0 0.0 0.0 0.0 0.0 6.6 0.0

Festuca ovina 김의털 0.0 0.0 0.0 0.0 0.0 4.2 5.5

Carex pumila 좀보리사초 0.0 0.0 0.0 0.0 0.0 1.7 0.0

Rumex acetocella 애기수영 0.0 0.0 0.0 0.0 0.0 0.2 0.8

Ad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개밀 0.0 0.0 0.0 0.0 0.0 0.0 7.1

Dactylis glomerata 오리새 0.0 0.0 0.0 0.0 0.0 0.0 7.4

Setaria viridis 강아지풀 0.0 0.0 0.0 0.0 0.0 0.0 6.3

Oplismenus undulatifolius 주름조개풀 0.0 0.0 0.0 0.0 0.0 0.0 5.8

Oxalis corniculata 괭이밥 0.0 0.0 0.0 0.0 0.0 0.0 2.5

Table 6. Change of the importance value of selected species (IV ≥ 1) according to the ser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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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생천이 계열과 수생천이 계열의 분화

Fig. 3은 천이 후기 단계에서 건성천이 계열과 

수생천이 계열로의 분화에 따른 종구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DCA ordination을 시행한 결과이

다. DCA ordination은 천이 Ⅴ - Ⅶ 단계에 속하

는 지소만을 선별하여 구성 식물종의 중요치가 1 

이상의 값을 가지는 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DCA Ⅰ 축과 II 축의 아이겐치는 각각 0.924

(전 분산의 56%)와 0.475(전 분산의 29%)로 I 축과 

II 축으로의 분산의 집중률이 컸다. DCA Ⅰ 축과 Ⅱ 

축 상에 출현 종들을 배열한 결과 크게 Ⅰ 축의 왼쪽

에 위치하고 Ⅱ 축의 하단부에 위치하는 종 1그룹, 

Ⅰ 축의 오른쪽과 Ⅱ축의 중간부위에 위치하는 종 2

그룹 그리고 Ⅰ 축의 왼쪽이면서 Ⅱ 축의 상단에 위

치하는 종 3그룹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종 1

그룹은 다른 종들에 비해 습한 입지조건에서 우점하

는 목본인 버드나무와 갈대, 매자기, 고마리, 부처꽃, 

물억새, 그리고 갈풀 등의 수생식물과 습생식물이었

다. 종 2그룹은 다른 종들에 비해 건조한 사질의 입

지조건에서 우점하는 목본인 곰솔, 족제비싸리 그리

고 해당화와 잔디, 띠, 좀보리사초, 쇠무릅, 오리새 그

리고 진퍼리사초 등 중생식물이었다. 종 3그룹은 매

립 된 석호의 주변부에 서 우점하는 목본인 소나무, 

아까시나무 그리고 산뽕나무와 쑥, 김의털, 개밀, 주

름조개풀 그리고 강아지풀과 같은 중생식물 초본이

었다(Fig. 3). 결론적으로 석호가 메워짐에 따라 지표

면에서 물이 사라지기까지는 수생식물 위주의 군집

이 형성되지만, 물이 사라진 후에는 토양의 배수상태

와 지하수위에 따른 토양의 건습정도와 인간의 간섭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식생의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점토나 미사의 함량이 높아 배수상

태가 불량하여 습한 지역, 주기적인 침수로 인하여 

토양의 수분상태가 충만하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지

역에는 습성 목본인 버드나무 등의 목본들과 물기를 

좋아하는 친수성 습성식물이 우점하는 버드나무 계

열의 군집(종 1그룹)이 형성된다. 호소에 인접해 있

지만 토양입자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건조한 상

태를 유지하고 토양의 양분 상태가 다소 불량한 지역

에는 곰솔, 족제비싸리, 해당화 등으로 이루어진 목본

층이 발달하고, 하층에는 잔디, 띠 등의 중생식물이

나 해안가 모래땅에 잘 적응한 좀보리사초나 진퍼리

사초와 같은 사구성 식물로 이루어진 군락(종 2그룹)

Fig. 3. DCA ordination of plant species based 

on the importance value(IV) data of selected 

species (IV ≥ 1) distributed in the seral 

stages from Ⅴ to Ⅶ stage. 
Acja: Achyranthes japonica, Adts: Ad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Amfr: Amorpha fruticosa, 

Arpr: Artemisia princeps, Arhi: Arthraxon hispidus, Caar: 

Carex arenicola, Capu: Carex pumila, Car sp.: Carex
sp., Chbo: Chrysanthemun boreale, Cyp sp.: Cyperus 
sp., Dagl: Dactylis glomerata, Eqra: Equisetum 
ramosissimum, Fear: Festuca arundinacea, Feov: 

Festuca ovina, Imcy: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Lyan: Lythrum anceps, Misa: Miscanthus sacchariflorus, 
Opun: Oplismenus undulatifolius, Oxco: Oxalis 
corniculata, Peth: Persicaria thunbergii, Phar: Phalaris 
arundinacea, Phco: Phragmites communis, Pide: Pinus 
densiflora, Pith: Pinus thunbergii, Rops: Robinia 
pseudo-acacia, Roru: Rosa rugosa, Sako: Salix 
koreensis, Scfl: Scirpus fluviatilis, Sevi: Setaria viridis, 
Sisu: Sium suave, Zoja: Zoysia japonica, Zoma: Zoysia 
macrostachya, Ruac: Rumex acetocella, Bifr: Bidens 
frondosa, Viac: Viola acuminata, Cotr: Cocculus trilobus, 
Amar: Ambrosia artemisiifolia var. elatior, Pham: 

Phytolacca americana, Eqar: Equisetum arvense, Diba: 

Dioscorea batatas, Liob: Ligustrum obtusifolium, Lain: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Coco: Commelna 
communis, Mobo: Morus bombycis, Trre: Trifolium 
re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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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달한다. 인위적으로 매립되어 토양이 산림토양

인 양토로 이루어진 지역에는 인간에 의해 식재된 목

본이나 동해안지역의 산림지역에서 천이 초기종으로 

정착하는 소나무 등이 목본층을 형성하고 마을주변

에서 주로 서식하는 교란지식물이나 산림에서 출현

하는 초본으로 구성된 군락(종 3그룹)이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들 세 그룹은 입지조건에 따라 석호 

습지의 천이과정에서 같은 시기에 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습생식물로 이루어진 식물군락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토양의 건조화와 양분의 축적에 따라 점차 

산림성 목본과 초본이 우점하는 군락으로 발달해 갈 

것으로 추정된다. 

4. 논  의

석호에서 일어나는 식생천이도 내륙의 다른 호

소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육지화 및 식생천이가 

진행되므로 수생천이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 2008). 석호에서의 식생천이

과정과 내륙 호소에서 일어나는 식생천이과정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해수나 기수성을 나타내는 수체의 

특성이다. 그러나 호소내에서 식생의 동심원적 구

조와 호소의 중심부로부터 노출수면 → 침수식생 

→ 부유식생  →  정수식생  →  소택관목지 식생  

→  교목림으로 이루어진 대상 분포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다(김철수 2000, 김준호 등 2007, Wetzel 

1983). 호소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대상 분포는 수

위의 변동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

정 호소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수위변동에 따라 형

성되는 수생천이계열과 일치한다(김철수 2000).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석호의 가장자리를 중심

으로 서로 천이상태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조사지점

을 선정하여 수체의 특성, 침수식생, 정수식생 및 

발달한 목본층의 수고와 수직적인 층구조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노출수면 단계로부터 교목림 단계까

지의 7단계로 구분하여 입지환경, 식생구조 및 종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수심이 점차 얕아져서 관목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일정 단계 이상에서는 수체가 사라지고, 수체의 염

분도, 전기전도도 및 pH가 해수성으로부터 기수성

으로 그리고 담수성으로 점차 뚜렷하게 변화해 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양 기질의 전기

전도도는 점차 감소하고, 유기물함량은 점차 증가

하며, 낙엽층이 발달해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Table 2). 석호습지에서 일어나는 수생천이계열

에 따른 식생구조는 초기에 침수식물의 단일 초본

층 구조 → 정수식물과 침수식물의 초본 2층 구조 

→ 초본층과 관목층의 2층 구조 → 초본층, 관목층 

및 아교목층의 3층 구조 → 초본층, 관목층, 아교

목층 및 교목층의 4층 구조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Table 3), 천이초기에 비해 목본층의 발달

로 인한 임상층의 빛 조건의 감소로 인하여 초본층

의 수고와 피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천이진행에 따른 종풍부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지만 생활형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수생

식물의 종풍부도는 정수식물이 우점하는 일정 단계

까지 증가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는데, 특히 침수식물, 부엽식물 및 부수식

물의 그 것이 뚜렷하였다. 습생식물의 종풍부도는 

아교목층이 형성된 단계까지 증가하다가 산림토양

으로 이루어진 교목림 단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중생초본이나 목본의 종풍부도는 천이진행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Table 4). 

천이단계에 따른 주요 생활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Table 5, 6), 노출수면 → 침수식물과 부엽

식물 → 정수식물과 침수식물 → 정수식물 → 중생

식물과 정수식물의 관목식생 → 중생식물의 순으로 

천이가 진행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기

존의 호소에서 이루어지는 식생의 변화와 대체적으

로 일치하는 결과이었다(김철수 2000, 김준호 등 

2007, Wetzel 1983). 석호의 수질은 석호가 형성

된 초기 혹은 바다와의 갯터짐이 활발할수록 염분

도와 전기전도도가 높고, 육화가 진행될수록 담수

화가 진행된다. 이러한 수질의 변화는 천이초기상

태에 우점하는 침수식물의 종류에 영향을 줄 수 있

는데, 해수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파래나 모자반 종

류의 해조류가 우점하고 점차 염분도가 낮아지면서 

기수에 잘 정착한 침수식물 그리고 담수에 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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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식물로 바뀔 수 있다. 실제 수체의 염분도가 

다양한 석호에서 우점하는 침수식생을 살펴본 결과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원주지방환경관리

청 2008). 이를 고려하여 염분이 높은 석호로부터 

육화과정과 담수화가 동시에 진행된 석호로 수생천

이가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상기의 결과를 재정리

하면 노출된 해수성 수면 → 해수성수체(해조류 혹

은 Zostera 우점) → 기수성 수체(이삭물수세미, 

실말 우점), 담수성 수체(붕어마름, 통발, 부엽식물) 

→ 정수식물-침수식물(갈대, 이삭물수세미, 줄말) 

→ 담수화 및 육지화 → 정수식물(갈대, 줄, 큰고랭

이) → 소택관목식생(족제비싸리, 버드나무, 곰솔, 

소나무) → 토양의 산림토양화 진행 → 교목림(소

나무, 인공조림식생) → 극상림(낙엽활엽수림)의 순

으로 바뀌어 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석호에서 수생천이 계열에 따른 식물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김혜영 2009, Table 6, Fig. 3), 

수체로 이루어진 초기 단계는 실말, 통발, 가래, 순

채 등 침수식물과 부엽식물이 우점하고, 수심이 얕

거나 주기적인 수위변동이 있는 초, 중기 단계에서

는 갈대, 부처꽃, 도깨비사초, 개발나물, 물꼬챙이

골, 골풀과 같은 정수식물과 습생식물이 우점한다. 

지표면에서 물이 빠진 단계에서는 토양기질의 토성

에 기인한 배수성의 차이로 의한 수분보유능이나 

지하수위의 차이로 인한 토양의 수분상태와 양분상

태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목본식생이 발달할 수 

있다. 기질이 습하게 유지되는 지역에는 버드나무, 

갈대, 매자기, 고마리, 부처꽃, 물억새, 갈풀 등 친

수성 습성식물이 우점하는 버드나무계열의 군집이 

형성되고, 토양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수성

이 양호한 입지에는 곰솔, 족제비싸리, 해당화, 잔

디, 띠, 좀보리사초, 진퍼리사초 등 해안가 모래땅

에 잘 적응한 사구성이나 중생식물로 이루어진 군

락이 형성되며, 인위적으로 매립이나 산림지역에서 

이동한 토사의 퇴적에 의하여 산림성 토양으로 이

루어진 지역에는 소나무, 아까시나무, 뽕나무, 쑥, 

김의털, 개밀, 주름조개풀, 강아지풀과 같이 인간에 

의해 식재된 목본, 교란지 식물 및 산림성 초본식

물로 구성된 식물군락이 형성된다. 김철수(2000)의 

연구에 따르면 늪의 육상화 과정은 개방수면, 침수

식물, 부엽․부수식물, 정수식물, 소택림, 교목림의 

과정으로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버들류는 관목과 

교목층의 개척자 역할을 하고, 늪의 육상화를 촉진

한다고 하였다. 즉,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물이 빠

지기 전에는 수위의 유지 상태와 수질이 군락의 종

류를 결정하지만, 물이 빠진 후에는 기질의 상태가 

발달하는 군락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물이 빠진 후에는 습한 지역이든 

건조한 지역이든 낙엽층과 유기물층의 발달이 이루

어지고, 토양이 보다 건조한 산림토양화로의 진행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국에는 동해안 지역의 기

후패턴에 맞는 극상림으로의 수렴이 진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Egler(1954)는 천이과정에서의 종 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종조성 대체 모델과 초기

종 조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해안 석호의 수생천

이계열에 따른 각 종별 우점도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6), 수심을 유지하는 단계와 물이 빠진 단

계의 속성으로 보아 물이 차있는 초기 단계에서는 

종조성 대체 모델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물이 

빠진 단계에서는 기질 내 수분의 연속성과 동일 단

계 내 기질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여러 식물종이 동

시에 침투하는 것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기질의 

변화에 따라 점차 우점도가 변화하는 초기종조성 

모델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Connell과 

Slatyer(1977)은 천이초기종이 후기종의 침투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그리고 각 종들의 수명이나 환

경에 대한 내성에 초점을 두어 촉진모델, 억제모델 

및 내성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석호의 수생천이 계

열에서 우점하는 주요 종들의 역할이 충분히 규명

되지 못하여 특정모델을 따른다고 정리할 수는 없

다. 그러나 호소의 특성상 천이초기에는 수체의 존

재와 수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고, 

초기에 정착한 수생식물의 사체로 인하여 점차 호

소의 육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이초기 

단계에서는 촉진모델의 역할을 하는 종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물이 많은 입지조건을 고려

하면 특정식물이 분해되면서 후기단계에 들어올 식

물의 발아, 생장 및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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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정단계 이상

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질적인 기질을 갖는 입지에 

여러 종들이 침투해와 입지조건의 변화에 대한 내

성이나 수명에 따라 천이가 진행되는 내성모델을 

따르는 종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단계에

서 우점하는 곰솔과 소나무는 대표적인 상극작용을 

하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고, 인위적으로 식재한 아

까시나무는 질소고정능력을 지닌 종으로 척박한 사

질성 입지조건을 빠르게 비옥하게 만들어 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생천이가 진행되는 추진력은 자발적 요인이나 

타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김준호 등 

2007, 신승춘과 박용길 2004), 석호에서의 주요한 

자발적 요인은 수생식물의 사체로 인하여 호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

고, 타발적 요인은 인간에 의한 매립행위, 사주나 

사구의 확장으로 인한 석호의 매립, 유역 내에서 

유기물의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과정에 의한 매립, 

유역내 토사의 유입으로 인한 유입천 부위의 육화

과정 등을 들 수 있다(원주지방환경관리청 2008).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거 식량이 

부족한 시기의 농경지 확장을 위한 매립이나 최근

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 매립이 석호 육화라고 할 

수 있다(이민부 등 2006).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원주지방환경청의 “동해안 석호 보

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에 대하여 지원된 연구비의 일부에 의해 수행되었

기에 이에 감사를 표합니다.   

참 고 문 헌

김일회. 1996. 동해안 기수호 동물상의 특징. 동해안 

호수보전 심포지움 자료집. pp27~38.

김종홍, 이도진. 2002. 호소생물의 생태학. 북스힐. 

서울. 

김준호, 서계홍, 정연숙, 이규송, 고성덕, 이점숙, 임

병선, 문형태, 조강현, 이희선, 유영한, 민병미, 이

창석, 이은주, 오경환. 2007. 현대생태학. 교문사. 

서울. 434p. 

김철수. 2000. 박실늪의 퇴적과 교란에 따른 수생 및 

습생관속식물의 군집 동태와 생산성.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철수, 오경환. 1999. 합천 박실늪의 교란된 습지에

서 식생의 회복 과정. 경상대학교 환경보전연구

소보. 7: 1~17.

김태근. 2006. 우포늪 지역에서 버드나무류의 군집

구조와 1차 생산성.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혜영. 2009. 동해안 석호에서 수생천이계열에 따

른 식생구조의 변화와 18개 석호의 건육화 상태 

평가.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이학석사학위논문.

마호섭, 박문수, 전권석, 정원옥. 1996. 하상 퇴적지

의 식생 침입과 안정화 과정에 관한 연구-낙동강 

칠서면 삼각주를 중심으로-. 경상대 부속연습림

연구보. 6: 29~38.

문덕수, 김현주, 최미연, 정동호, 이승원. 2007. 동해

안 석호의 수질 특성. 2007년도 한국해양과학기

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문형태. 1984. 낙동강 하구의 식생 천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병미, 김준호. 1983. 해안염습지 갈대군락의 무기

영양소 순환과 분배. 한국식물학회지. 26: 17~ 

32. 

민병미. 1985. 韓國 西海岸 干拓地의 土壤과 植生 變

化.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상덕. 2002. 경포호의 변천. 토목 50:52~56.

박인협. 1985. 백운산지역 천연군락생태계의 삼리군

락구조 및 물질생산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

학박사학위논문. 45p.

박인협, 김준선. 1989. 한국산 4개 지역형 소나무 천

연군락의 물질생산량 추정식에 관한 연구. 한국

임학회지 78: 323-330.

신승춘, 박용길. 2004. 기수호의 습성천이 現狀과 생

태적 복원정책. 한국환경과학회지. 13: 11~17. 



동해안 석호에서 수생천이계열에 따른 식생구조의 변화

- 143 -

엄정훈. 1998. 동해안 석호의 수질 및 퇴적물 특성과 

주변 지역 변화에 관한 연구, -매호를 사례로-. 

지리환경교육 6: 95~110. 

유흥식. 1996. 동해안 호수와 그 유역의 경관변화-

경포호와 영랑호를 중심으로-. "동해안 호수 보

존 심포지움 논문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 pp. 9~16.

이규송. 1995. 珍“(江原道 平昌郡) 일대 火田 후 묵

밭의 植生 遷移 機構.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이민부, 김남신, 이광률. 2006. 한반도 동해안의 자

연호 분포와 지형 환경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

지. 12: 449~460.

이점숙. 1990.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염습지의 조위 

구배에 따른 염생식물의 정착에 관한 연구. 서울

대 박사학위논문. 

이창석, 박현숙, 유영한, 홍선기. 1998. 묵논의 식생

천이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

소 자연과학논문집. 10: 29~43.

이충영. 1991. 남강댐 상류 하중도의 초기 천이에 따

른 식생 구조와 토양의 성질.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우명, 김범철, 전만식. 1999. 동해안 석호의 부영

양화 평가. 육수학회지. 32: 141~151.

원주지방환경관리청. 1997. 동해안 석호 수질개선 

대책.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 2008. 동해안 석호 보전 및 복

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I).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 2009. 동해안 석호 보전 및 복

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II). 

원주지방환경관리청.

Alliende, M.C. and J.L. Harper. 1989. 

Demoographic studies of a dioecious tree. I. 

Colonization, sex and age structure of Salix 

cinerea. J. Ecology. 77: 1029~1047.

Carpenter, S.R. 1981. submerged vegetation: An 

internal factor in lake ecosystem succession. 

Am. Nat. 118: 372~383.

Connell, J.H. and R.O. Slatyer. 1997. Mechanisms 

of succession in natural communities and 

their role in community stability and 

organization. Am. Nat. 111: 1119~1144.

Curtis, J.J. and R.P. McIntosh. 1951. An upland 

forest continuum in the prairie forest border 

region of Wisconsin. Ecology 32: 476~496.

Dionigi, C.P., I.A. Mendelssohn and V.I. Sullivan. 

1985. Fertility and disturbance gradients: A 

summary model for riverine marsh 

vegetation. Ecology 69: 1044~1054.

Egler, F.E. 1954. Vegetation science concepts. I. 

Initial floristic composition a factor in 

old-field vegetation development. Vegetatio 

4: 412~417.

Johnson, W.B., C.E. Sasser and J.G. Gosselink. 

1985. Succession of vegetation in an 

evolving river delta, Atchafalaya Bay, 

Louisiana. J. Ecology 73: 973~986.

Kjerfve. B.  1994.  Coastal   Lagoon Processes. 

Elsevier. New York. pp 1-4.

Niiyama, K. 1990. The role of seed dispersal and 

seedling traits in colonization and 

coexistence of Salix species in a seasonally 

flooded habitats. Ecol. Res. 5: 317~331.

Odum, E.P. 1969. The strategy of ecosystem 

development. Science 164: 262~270.

Pielou, E.C. 1969. An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ecology. Wiely-Interspecies, 

New York. 165p.

Simpson, E.H. 1949. Measurement of diversity. 

Nature 163: 688.

Tilman, D. 1988. Plant strategies and the 

dynamics and structure of plant communities. 

Prineceton University Press. pp. 237~244.

Van der Valk, A.G. 1981. Succession in 

wetlands: a Gleasonian approach. Ecology 

62: 688~696.

Walker, L.R., J.C. Zasada and F.S. Chapin. 1986. 



김혜 ․김미희․최희경․양두용․신은주․이규송․이훈복

- 144 -

The role of life history processes in primary 

succession on an Alaskan floodplain. Ecology 

67: 1243~1253.

Wetzel, R.G. 1983. Limnology (2ed ed.). Saunders 

College pub., Philadelphia. 857p.

○논문접수일 : 10년 04월 15일

○심사의뢰일 : 10년 04월 18일

○심사완료일 : 10년 12월 27일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04b03
    /04b03b
    /04b08
    /04b09
    /04b11
    /04b19
    /04b20
    /04b21
    /04b24
    /04b25
    /04b30
    /ACaslonPro-Bold
    /ACaslonPro-BoldItalic
    /ACaslonPro-Italic
    /ACaslonPro-Regular
    /ACaslonPro-Semibold
    /ACaslonPro-SemiboldItalic
    /AGaramondPro-Bold
    /AGaramondPro-BoldItalic
    /AGaramondPro-Italic
    /AGaramondPro-Regular
    /AgencyFB-Bold
    /AgencyFB-Reg
    /Algerian
    /AmiR-HM
    /Arial-Black
    /Arial-BoldItalicMT
    /Arial-BoldMT
    /Arial-ItalicMT
    /ArialMT
    /ArialNarrow
    /ArialNarrow-Bold
    /ArialNarrow-BoldItalic
    /ArialNarrow-Italic
    /ArialRoundedMTBold
    /ArialUnicodeMS
    /ArnoPro-Bold
    /ArnoPro-BoldCaption
    /ArnoPro-BoldDisplay
    /ArnoPro-BoldItalic
    /ArnoPro-BoldItalicCaption
    /ArnoPro-BoldItalicDisplay
    /ArnoPro-BoldItalicSmText
    /ArnoPro-BoldItalicSubhead
    /ArnoPro-BoldSmText
    /ArnoPro-BoldSubhead
    /ArnoPro-Caption
    /ArnoPro-Display
    /ArnoPro-Italic
    /ArnoPro-ItalicCaption
    /ArnoPro-ItalicDisplay
    /ArnoPro-ItalicSmText
    /ArnoPro-ItalicSubhead
    /ArnoPro-LightDisplay
    /ArnoPro-LightItalicDisplay
    /ArnoPro-Regular
    /ArnoPro-Smbd
    /ArnoPro-SmbdCaption
    /ArnoPro-SmbdDisplay
    /ArnoPro-SmbdItalic
    /ArnoPro-SmbdItalicCaption
    /ArnoPro-SmbdItalicDisplay
    /ArnoPro-SmbdItalicSmText
    /ArnoPro-SmbdItalicSubhead
    /ArnoPro-SmbdSmText
    /ArnoPro-SmbdSubhead
    /ArnoPro-SmText
    /ArnoPro-Subhead
    /BankGothicBT-Medium
    /BaskOldFace
    /Batang
    /BatangChe
    /Bauhaus
    /Bauhaus93
    /BCcardB
    /BCcardL
    /BellGothicStd-Black
    /BellGothicStd-Bold
    /BellMT
    /BellMTBold
    /BellMTItalic
    /BerlinSansFB-Bold
    /BerlinSansFBDemi-Bold
    /BerlinSansFB-Reg
    /BernardMT-Condensed
    /BickhamScriptPro-Bold
    /BickhamScriptPro-Regular
    /BickhamScriptPro-Semibold
    /BirchStd
    /BlackadderITC-Regular
    /BlackoakStd
    /BodoniMT
    /BodoniMTBlack
    /BodoniMTBlack-Italic
    /BodoniMT-Bold
    /BodoniMT-BoldItalic
    /BodoniMTCondensed
    /BodoniMTCondensed-Bold
    /BodoniMTCondensed-BoldItalic
    /BodoniMTCondensed-Italic
    /BodoniMT-Italic
    /BodoniMTPosterCompressed
    /BookAntiqua
    /BookAntiqua-Bold
    /BookAntiqua-BoldItalic
    /BookAntiqua-Italic
    /BookmanOldStyle
    /BookmanOldStyle-Bold
    /BookmanOldStyle-BoldItalic
    /BookmanOldStyle-Italic
    /BookshelfSymbolSeven
    /BradleyHandITC
    /BritannicBold
    /Broadway
    /BrushScriptMT
    /BrushScriptStd
    /Calibri
    /Calibri-Bold
    /Calibri-BoldItalic
    /Calibri-Italic
    /CalifornianFB-Bold
    /CalifornianFB-Italic
    /CalifornianFB-Reg
    /CalisMTBol
    /CalistoMT
    /CalistoMT-BoldItalic
    /CalistoMT-Italic
    /Cambria
    /Cambria-Bold
    /Cambria-BoldItalic
    /Cambria-Italic
    /CambriaMath
    /Candara
    /Candara-Bold
    /Candara-BoldItalic
    /Candara-Italic
    /Castellar
    /Centaur
    /Century
    /CenturyGothic
    /CenturyGothic-Bold
    /CenturyGothic-BoldItalic
    /CenturyGothic-Italic
    /CenturySchoolbook
    /CenturySchoolbook-Bold
    /CenturySchoolbook-BoldItalic
    /CenturySchoolbook-Italic
    /ChaparralPro-Bold
    /ChaparralPro-BoldIt
    /ChaparralPro-Italic
    /ChaparralPro-Regular
    /CharlemagneStd-Bold
    /Chiller-Regular
    /ChosunilboNM
    /ColonnaMT
    /ComicSansMS
    /ComicSansMS-Bold
    /Consolas
    /Consolas-Bold
    /Consolas-BoldItalic
    /Consolas-Italic
    /Constantia
    /Constantia-Bold
    /Constantia-BoldItalic
    /Constantia-Italic
    /CooperBlack
    /CooperBlackStd
    /CooperBlackStd-Italic
    /CopperplateGothic-Bold
    /CopperplateGothic-Light
    /Corbel
    /Corbel-Bold
    /Corbel-BoldItalic
    /Corbel-Italic
    /CourierNewPS-BoldItalicMT
    /CourierNewPS-BoldMT
    /CourierNewPS-ItalicMT
    /CourierNewPSMT
    /CurlzMT
    /Dotum
    /DotumChe
    /Dungeon
    /EccentricStd
    /EdwardianScriptITC
    /Elephant-Italic
    /Elephant-Regular
    /EngraversMT
    /ErasITC-Bold
    /ErasITC-Demi
    /ErasITC-Light
    /ErasITC-Medium
    /EuclidExtra
    /EuclidExtra-Bold
    /EuclidFraktur
    /EuclidFraktur-Bold
    /Euclid-Italic
    /EuclidMathOne
    /EuclidMathOne-Bold
    /EuclidMathTwo
    /EuclidMathTwo-Bold
    /EuclidSymbol
    /EuclidSymbol-Bold
    /EuclidSymbol-BoldItalic
    /EuclidSymbol-Italic
    /Exotic350BT-Light
    /ExpoM-HM
    /FelixTitlingMT
    /FootlightMTLight
    /ForteMT
    /FranklinGothic-Book
    /FranklinGothic-BookItalic
    /FranklinGothic-Demi
    /FranklinGothic-DemiCond
    /FranklinGothic-DemiItalic
    /FranklinGothic-Heavy
    /FranklinGothic-HeavyItalic
    /FranklinGothic-Medium
    /FranklinGothic-MediumCond
    /FranklinGothic-MediumItalic
    /FreestyleScript-Regular
    /FrenchScriptMT
    /FZSY--SURROGATE-0
    /Garamond
    /Garamond-Bold
    /Garamond-Italic
    /GaramondPremrPro
    /GaramondPremrPro-It
    /GaramondPremrPro-Smbd
    /GaramondPremrPro-SmbdIt
    /Georgia
    /Georgia-Bold
    /Georgia-BoldItalic
    /Georgia-Italic
    /GiddyupStd
    /Gigi-Regular
    /GillSansMT
    /GillSansMT-Bold
    /GillSansMT-BoldItalic
    /GillSansMT-Condensed
    /GillSansMT-ExtraCondensedBold
    /GillSansMT-Italic
    /GillSans-UltraBold
    /GillSans-UltraBoldCondensed
    /GloucesterMT-ExtraCondensed
    /GoudyOldStyleT-Bold
    /GoudyOldStyleT-Italic
    /GoudyOldStyleT-Regular
    /GoudyStout
    /Gulim
    /GulimChe
    /Gungsuh
    /GungsuhChe
    /H2gprM
    /H2gsrB
    /H2gtrE
    /H2gtrM
    /H2hdrM
    /H2mjrE
    /H2mjsM
    /H2mkpB
    /H2porL
    /H2porM
    /H2sa1M
    /HaansoftBatang
    /HaansoftDotum
    /Haettenschweiler
    /HarlowSolid
    /Harrington
    /HeadlineR-HM
    /HighTowerText-Italic
    /HighTowerText-Reg
    /HoboStd
    /Hooge0553
    /HYbdaL
    /HYbdaM
    /HYbsrB
    /HYcysM
    /HYdnkB
    /HYdnkM
    /HYgprM
    /HYgsrB
    /HYgtrE
    /HYhaeseo
    /HyhwpEQ
    /HYkanB
    /HYkanM
    /HYmjrE
    /HYmprL
    /HYnamB
    /HYnamL
    /HYnamM
    /HYporM
    /HYsanB
    /HYsnrL
    /HYsupB
    /HYsupM
    /HYtbrB
    /HYwulB
    /HYwulM
    /Impact
    /ImprintMT-Shadow
    /InformalRoman-Regular
    /Jokerman-Regular
    /JuiceITC-Regular
    /KORAIL
    /KozGoPro-Bold
    /KozGoPro-ExtraLight
    /KozGoPro-Heavy
    /KozGoPro-Light
    /KozGoPro-Medium
    /KozGoPro-Regular
    /KozMinPro-Bold
    /KozMinPro-ExtraLight
    /KozMinPro-Heavy
    /KozMinPro-Light
    /KozMinPro-Medium
    /KozMinPro-Regular
    /KristenITC-Regular
    /Kroeger0553
    /Kroeger0554
    /Kroeger0555
    /Kroeger0556
    /Kroeger0557
    /Kroeger0558
    /Kroeger0563
    /Kroeger0564
    /Kroeger0663
    /Kroeger0664
    /Kroeger0853
    /KunstlerScript
    /LatinWide
    /LetterGothicStd
    /LetterGothicStd-Bold
    /LetterGothicStd-BoldSlanted
    /LetterGothicStd-Slanted
    /LithosPro-Black
    /LithosPro-Regular
    /LucidaBright
    /LucidaBright-Demi
    /LucidaBright-DemiItalic
    /LucidaBright-Italic
    /LucidaCalligraphy-Italic
    /LucidaConsole
    /LucidaFax
    /LucidaFax-Demi
    /LucidaFax-DemiItalic
    /LucidaFax-Italic
    /LucidaGrande
    /LucidaHandwriting-Italic
    /LucidaSans
    /LucidaSans-Demi
    /LucidaSans-DemiItalic
    /LucidaSans-Italic
    /LucidaSans-Typewriter
    /LucidaSans-TypewriterBold
    /LucidaSans-TypewriterBoldOblique
    /LucidaSans-TypewriterOblique
    /LucidaSansUnicode
    /MagicR-HM
    /Magneto-Bold
    /MaiandraGD-Regular
    /MalgunGothicBold
    /MalgunGothicRegular
    /Matchworks
    /MaturaMTScriptCapitals
    /MesquiteStd
    /MicrosoftSansSerif
    /MingLiU
    /Minimum
    /MinionPro-Bold
    /MinionPro-BoldCn
    /MinionPro-BoldCnIt
    /MinionPro-BoldIt
    /MinionPro-It
    /MinionPro-Medium
    /MinionPro-MediumIt
    /MinionPro-Regular
    /MinionPro-Semibold
    /MinionPro-SemiboldIt
    /Mistral
    /Modern-Regular
    /MoeumTR-HM
    /MonotypeCorsiva
    /MS-Gothic
    /MS-Mincho
    /MSOutlook
    /MS-PGothic
    /MS-PMincho
    /MSReferenceSansSerif
    /MSReferenceSpecialty
    /MS-UIGothic
    /MVBoli
    /MyriadPro-Bold
    /MyriadPro-BoldCond
    /MyriadPro-BoldCondIt
    /MyriadPro-BoldIt
    /MyriadPro-Cond
    /MyriadPro-CondIt
    /MyriadPro-It
    /MyriadPro-Regular
    /MyriadPro-Semibold
    /MyriadPro-SemiboldIt
    /NanumGothic
    /NanumGothicBold
    /NanumGothicExtraBold
    /NanumMyeongjo
    /NanumMyeongjoBold
    /NanumMyeongjoExtraBold
    /nari9
    /NewGulim
    /NiagaraEngraved-Reg
    /NiagaraSolid-Reg
    /NSimSun
    /NuevaStd-BoldCond
    /NuevaStd-BoldCondItalic
    /NuevaStd-Cond
    /NuevaStd-CondItalic
    /OCRAExtended
    /OCRAStd
    /OldEnglishTextMT
    /Onyx
    /OratorStd
    /OratorStd-Slanted
    /PalaceScriptMT
    /PalatinoLinotype-Bold
    /PalatinoLinotype-BoldItalic
    /PalatinoLinotype-Italic
    /PalatinoLinotype-Roman
    /Papyrus-Regular
    /Parchment-Regular
    /Perpetua
    /Perpetua-Bold
    /Perpetua-BoldItalic
    /Perpetua-Italic
    /PerpetuaTitlingMT-Bold
    /PerpetuaTitlingMT-Light
    /Playbill
    /PMingLiU
    /PoorRichard-Regular
    /PoplarStd
    /PrestigeEliteStd-Bd
    /Pristina-Regular
    /PyunjiR-HM
    /qpdi
    /RageItalic
    /Ravie
    /Rockwell
    /Rockwell-Bold
    /Rockwell-BoldItalic
    /Rockwell-Condensed
    /Rockwell-CondensedBold
    /Rockwell-ExtraBold
    /Rockwell-Italic
    /RosewoodStd-Regular
    /ScriptMTBold
    /SegoeUI
    /SegoeUI-Bold
    /SegoeUI-BoldItalic
    /SegoeUI-Italic
    /Sevenet7
    /ShowcardGothic-Reg
    /SimHei
    /SimSun
    /SnapITC-Regular
    /soya_barun9
    /soya_but9
    /soya_dadum9
    /soya_koma9
    /soya_nallim9
    /soya_non8
    /soya_ulum10
    /Standard0755
    /Stencil
    /StencilStd
    /SymbolMT
    /Tahoma
    /Tahoma-Bold
    /TektonPro-Bold
    /TektonPro-BoldCond
    /TektonPro-BoldExt
    /TektonPro-BoldObl
    /TempusSansITC
    /TimesNewRomanPS-BoldItalicMT
    /TimesNewRomanPS-BoldMT
    /TimesNewRomanPS-ItalicMT
    /TimesNewRomanPSMT
    /TrajanPro-Bold
    /TrajanPro-Regular
    /Trebuchet-BoldItalic
    /TrebuchetMS
    /TrebuchetMS-Bold
    /TrebuchetMS-Italic
    /TwCenMT-Bold
    /TwCenMT-BoldItalic
    /TwCenMT-Condensed
    /TwCenMT-CondensedBold
    /TwCenMT-CondensedExtraBold
    /TwCenMT-Italic
    /TwCenMT-Regular
    /TypoEnterForever10
    /TypoEnterGalip9
    /TypoEnterPulip9
    /TypoEnterSolip9
    /TypoEnterStroll10
    /Uni0553
    /Verdana
    /Verdana-Bold
    /Verdana-BoldItalic
    /Verdana-Italic
    /VinerHandITC
    /Vivaldii
    /VladimirScript
    /Webdings
    /Wingdings2
    /Wingdings3
    /Wingdings-Regular
    /YDBomnalL
    /YDBomnalM
    /YDIChbinB
    /YDIChbinL
    /YDIChbinM
    /YDISomaM-KSCpc-EUC-H
    /YDIYGO120
    /YDIYGO130
    /YDIYGO160
    /YDIYGO310
    /YDIYGO320
    /YDIYGO330
    /YDIYGO340
    /YDIYMjO220
    /YDIYuroB
    /YDIYuroL
    /YDIYuroM
    /YetR-HM
    /ZWAdobeF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