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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생태적 변화와 그 결과를 통해
확인된 복원 효과

김세미∙안지홍∙임윤경∙피정훈∙김경순

이호 1∙조용찬2∙배관호3∙이창석4,*

(서울여자 학교 학원 생물학과, 1산림청, 2국립수목원,
3경북 학교 생태환경시스템학부, 4서울여자 학교 생명환경공학과)

Ecological Changes of the Larix kaempferi Plantations and the Restoration Effects Confirmed
from the Results. Kim, Se-mi, Ji-Hong An, Yun-Kyung Lim, Jung-Hun Pee, Gyung-Soon Kim,
Ho-Young Lee1, Yong-Chan Cho2, Kwan-Ho Bae3 and Chang-Seok Lee4,* (Department of
Bi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774, Korea; 1Korea Forest
Service, Daejeon 302-701, Korea; 2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on 487-821, Korea; 3Faculty
of Ecology & Environment Syste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742-711, Korea;
4Department of Bio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
774, Korea)

Developmental process of vegetation over years after afforestation was analyzed in
the Japanese larch (Larix kaempferi) plantations with different stand ages. The
height and diameter of Japanese larch increased rapidly until 24 years after afforesta-
tion and tended to be blunted thereafter. The density of Japanese larch was similar
with each other in the 8 and 17 years old stands but was reduced greatly in the 24
years old plantation and changing little thereafter. The floristic composition of the
Japanese larch plantation did not show any clear trend depending on stand ages.
The differences of species composition among plantation themselves with different
ages were bigger than those between plantations and the reference stands, Mongo-
lian oak (Quercus mongolica) stands. Japanese larch plantations showed a trend of
succession to native vegetation dominated by Mongolian oak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frequency distribution by diameter class of major tree species. Species
richness and diversity of all plantation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reference
vegetation. As were shown i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it can be evaluated that
Japanese larch plantations practiced in the level of the functional restoration achiev-
ed successful restoration based on the floristic composition similar to the reference
vegetation, the successional trend toward native vegetation, and higher species
diversity compared with the reference veg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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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원은 적합한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약화된 자연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질이 떨어지고, 손상되거나

파괴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2; Aronson et al., 1993;

Berger, 1993; SERI, 2004). 복원은 훼손의 정도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즉, 자연의 회복능력에 맡기는 방법,

최소한의 생물에너지를 투입하여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

법, 종자의 파종, 묘목의 식재 등 적극적으로 생물에너지

를 투입하여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Bradshaw,

1984). 복원의 종류는 그것이 이루어내는 목표에 의해서

도 구분할 수 있다(Bradshaw, 1984; Dobson et al., 1997).

첫째는 복원(restoration)으로 여기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

은 정확히 교란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충분한 복원과 유사한(그보다는 약간 덜한) 어

떤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복구(reha-

bilitation)라고 한다. 모든 복원을 사실 복구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성과보다는 목표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구

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의하는 복구는 충분한 복원을

기 하지 않고 아극상(subclimax)과 같은 수준의 평형상

태를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가능성은 본래의 상태를 회복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체(replace-

ment)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을 이루어내는 기능적 복원

이다.

복원사업에서는 복원 실행 후 설정된 목표와 목적의

달성도 확인 또는 복원 방법의 적용에 따른 예상치 못한

문제점 파악과 응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향후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복원 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기 때문에 중요하다. 복원된 생태계는 그것이 그 이상의

발달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생물 및 비생물 자

원을 보유할 때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회복된 생태계는 구조 및 기능적으로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생태계는 환경스트레스와 교란의 일상

범위 내에서 소생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생태계는 생

물 및 비생물적 흐름과 문화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인

접한 생태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SERI, 2004; Lee et

al., 2011).

복원된 생태계는 조생태계와 유사한 종 조성, 자생종

으로 이루어진 종 구성, 발달 가능성, 물리적 안정성, 더

큰 생태적 기질 또는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의 건강과 온

전함 위협 요인 제거 또는 감소, 정상적인 주기적 스트레

스에 한 내성 및 소생 능력 확보, 그리고 자기 유지 및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었을 때 성공적인 복원을 이룬 것

으로 평가한다(SERI, 2004).

조림은 산불 또는 광범위한 삼림 벌채 등으로 인해 훼

손된 삼림의 복원이나 복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쓰

인다(Fang and Peng, 1997; Haggar et al., 1997; Loumeto

and Huttel, 1997; Oberhauser, 1997; Zhuang, 1997; Koon-

khunthod et al., 2007). 이러한 조림은 생물 종 다양성을

보호하고,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상태 변화를 통해 삼림

생태계의 천이를 촉진시킨다(Parrotta et al., 1997; Koon-

khunthod et al., 2007). 또한 임상의 미기후 및 토양의

비옥도에 향을 미치고, 경쟁적 단자엽식물들을 억제하

며, 서식처 공급을 통해 종자 산포자들을 유인하여 자생

목본식물의 재정착을 가속화시킨다 (Joseph, 1997; Par-

rotta et al., 1997; Mulugeta et al., 2005).

조림의 목적은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야생종 및 비상업

적 식물들을 위한 서식처 제공 및 종 다양성 보존에도 있

다(Kimmins, 1997; Moore and Allen, 1999; Nagaike, 2000;

Hartley, 2002). 조림은 황폐화된 지역이나 삼림 벌채 후

주로 이루어지며, 조림수종은 개 외래종, 비토착종 및

자연적으로는 규모로 성립되지 않는 자생종으로 이루

어진다(Hartley, 2002). 외래종을 도입하여 조성된 조림

지는 훼손된 지역에서 안정된 토양과 자생식물이 이입되

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자생식물의 회복을 도와(Lugo,

1997), 조림지의 조성연도가 증가할수록 주변의 이차림

과 유사한 종 조성을 나타내고, 종 다양성도 유사한 수준

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Sonali, 2001; Howard and

Lee, 2003; Nagaike et al., 2003; Godefroid et al., 2005;

Nagaike et al., 2006).

우리나라의 삼림생태계는 과거 일제점령기와 한국전쟁

중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화전, 남벌, 연료원과 퇴비원으

로의 과도한 이용 및 빈번한 산불 등으로 부분의 삼림

이 황폐화되었다(Shin, 2005). 이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

는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등의 속성수, 아까시나무

와 오리나무류의 비료목을 식재하여 훼손된 삼림의 복원

에 성공하 다(Kim, 2004; Lee et al., 2004). 이때 조성된

조림지는 1970년 이후 삼림자원보호 및 연료혁명으로

인위적 간섭이 급격히 감소하여 자연적 천이과정을 통해

활발하게 발달 중이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09).

일반적으로 조림의 주목적은 목재나 연료 생산이지만

침식 완화, 탄소 고정 또는 기타 환경, 경제 또는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조성된다(Brockerhoff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의 조림은 주로 사방사업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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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조림

의 목적에 훼손된 자연의 치유라는 복원의 개념이 포함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내는 재해방지 기능은 오

늘의 복원이 추구하는 생태계서비스 기능을 통한 자연의

균형 유지와 환경의 개선이라는 복원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조림은 목표에 도달하는 수준에 근거하여 구

분한 복원의 종류에 입하면 기능적 복원에 해당하고,

수행된 방법에 근거하면 적극적 복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ERI, 2004).

우리나라에서 규모 조림은 1959년부터 시작되어 1999

년까지 훼손된 지역의 약 97%를 복구시켰다(Korea For-

est Service, 2000). 조림을 위해 도입된 수종은 부분 천

이 초기 종으로서 오늘날 부분의 조림지는 성숙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조림이 가져 온 생태

적 효과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서 조림지를 상으로 생태적 복원 효과

측면에서 평가된 연구는 매우 드물다(Lee et al., 2004;

Shin, 2005).

일본잎갈나무는 일본 중부지방의 산지 상부와 아고

산 하부의 건조지에 주로 분포한다(Miyawaki, 1997,

1984). 이 수종은 속성수로서 우리나라 낙엽활엽수림

의 각지에 식재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잎갈나무는 우리나

라에 조성된 조림수종 중 가장 넓은 면적(424,668 ha)을

차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1). 본 연구는

조성연도가 다른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생태적 변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복원 효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

고 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본 연구는 강원도 태백시 일원에 조성된 일본잎갈나무

조림지를 상으로 수행하 다. 연구 상은 조림 후 8년,

17년, 24년 및 41년 경과된 식분으로 선정하 다(Fig. 1).

식분의 연령은 지상 10 cm 높이에서 채취한 연륜시료의

나이로부터 구하 다.

조사 상 식분은 해당지역의 지형적 위치 때문에 700 m

이상의 지역에서 선정되었다. 조사지소는 주로 동향 사면

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41년생 식분은 해당사면에서 적

합한 지소를 찾을 수 없어 동사면과 유사한 생태적 특성

을 보이는 북사면에서 선정되었다.

조사지소들이 위치한 강원도 태백시는 북위 37�03′~

37�20′, 동경 128�52′~129�06′에 위치하고, 연평균 기온

조림지에서 확인된 생태적 복원 효과 243

Fig. 1. Map showing the study sites of Larix kaempferi plantation and reference stands.

China

N. Korea

S. Korea

Study area

Japan

Russia



과 강수량은 각각 8.70�C와 1,324.3 mm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유형은 임야가 부분을 차지하는(271.62 km2, 89.4%)

전형적인 산촌경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Taebaek City,

2009).

2. 조사구 설치

식생 조사를 위한 조사구는 능선부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면 상부에 설치하 다. 조사구 크기는 성숙한 식분의 상

층 식생 높이를 고려하여 20 m×20 m 크기로 정하 다.

조사구는 식분의 연령 단계 별로 5개씩 총 20개 설치하

다. 조구는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으로 인정되는

신갈나무군락에 정하 다(Kim and Kil, 2000). 조구에

한 조사는 20 m×20 m 크기의 방형구를 5개 설치하여

수행하 다.

해발고도(m), 경도 및 위도는 GPS (GARMIN GPSMAP

60CSx)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경사도와 방위는 나침반

(SUNNTO PM5)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식생 자료 수집 및 분석

식생의 계층구조는 식분의 계층을 임관층, 임관하층, 관

목층 및 초본층의 4개 층으로 구분한 후 각 층의 높이

범위와 식피율을 측정하여 작성하 다. 각층의 높이 범위

는 거리측정기(Haglof Distance Measurer, DME 201)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식피율은 해당 높이범위의 식물들

이 지면을 덮고 있는 비율을 10% 수준까지 구분하여 목

측하 다.

식생조사는 각 조사구에서 Braun-Blanquet (1964)법을

적용하여 수행하 다. 식분별 종 조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DCA (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서열법을 적

용하 다. 수집된 식생자료에서 각종의 피도계급을 그 계

급이 나타내는 식피율 범위의 중간 값으로 전환한 후 전

체 출현종의 합에 한 각 종의 상 값으로 구한 중요치

(important value)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출현빈도 5%

이하의 종은 제외하 다. 서열분석은 PC-ORD (Version

4.20; McCune and Mefford, 199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식분을 이루는 주요 종의 직경급 분포는 각 조사구에

출현하는 모든 교목성 수종의 근주직경(지상 5 cm)을 측

정하여 조사하 다.

종 다양성은 종 순위-우점도 곡선을 작성하여 조사하

고, Shannon 지수 (H′) (Shannon, 1948; Brower and

Zar, 1977)에 의한 검토를 병행하 다. 식물의 동정은

Lee (1996), Park (1995) 및 Park (2001)을 따랐다.

결 과

1. 일본잎갈나무의 생장 및 도 변화

일본잎갈나무의 높이 및 직경 생장은 24년생 식분까지

빠른 생장을 유지하고, 그 이후의 생장은 크게 둔화되는

경향이었다. 도는 8년생 식분과 17년생 식분에서는 유

사한 수준을 유지하 으나 24년생 식분에서 크게 감소하

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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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의 계층구조

조성연도가 다른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계층구조를 분

석한 결과(Fig. 3), 임관층의 식피율은 초기 식분을 제외

하면 50% 이상을 유지하 다. 임관하층의 수고는 8, 17,

24 및 41년생 식분에서 각각 2.8~3.3 m, 9.0~11.0 m,

6.5~8.0 m 및 8.5~11.2 m로 변하여 17년생 식분까지 빠

르게 증가한 후 지소의 여건에 따라 변동하 다. 임관하

층의 식피율은 17년생 식분에서 증가하고 24년생 식분

에서 감소하 으며, 41년생 식분에서 다시 증가하여 높

이 변화와 유사한 변화를 보 다. 관목층의 수고는 8년생

식분에서는 2 m 이하를 유지하 으나 그 후 다소 증가하

여 1.4~5.2 m 사이의 넓은 폭으로 유지되었다. 식피율은

17년생 식분을 제외한 전 식분에서 70% 이상의 높은 식

피율을 보 다. 초본층의 수고는 1 m 이하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초본층의 식피율은 24년생 식분을 제외

한 모든 식분에서 50% 이상의 식피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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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s the average span of canopy height and the length of each bar indicates the total coverage of all speci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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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생의 종 조성

종 조성 자료에 기초하여 조성연도가 다른 일본잎갈나

무조림지와 조구의 식분들을 서열화한 결과(Fig. 4), 식

분의 배열은 조성연도가 같은 식분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

하고, 조성연도에 따른 변화는 뚜렷한 경향을 찾을 수 없

었다. 부분의 식분들이 조구의 식분들과 비교적 가까

이 위치하여 종 조성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식생의 동태

일본잎갈나무조림지에 출현하는 주요 교목성 수종의 직

경급별 빈도분포를 Fig. 5에 나타내었다. 8년생 조림지에

서 일본잎갈나무는 0~1 cm 계급으로부터 7 cm 이상 계

급 사이에서 정규분포형 분포를 보 다. 반면에 신갈나무

는 3~4 cm 이하의 계급에서 역 J자형 분포를 보 다. 17

년생 조림지에서 일본잎갈나무는 0~3 cm 계급으로부터

24~27 cm 계급 사이에서 정규분포형 분포를 보 다. 한

편, 신갈나무는 8~11 cm 계급 이하에서 역 J자형 분포를

보 다. 24년생 조림지에서 일본잎갈나무는 5~10 cm 계

급으로부터 35 cm 이상의 계급 사이에서 정규분포형 분

포를 보 다. 한편, 다른 식물은 0~5 cm 계급에 주로 분

포하 는데,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산벚나무 및 고로쇠나

무 순서로 큰 비중을 차지하 다. 41년생 조림지에서 일

본잎갈나무는 12~15 cm 계급으로부터 28 cm 이상 계급

사이에서 정규분포형 분포를 보 다. 한편, 신갈나무는

8~11 cm 계급 이하에서 역J자형 분포를 보 다.

5. 종 다양성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종 다양성은 8년생 식분 (H′==

5.31)이 가장 높았고, 24년생 식분(H′==4.90), 41년생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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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requency distribution diagrams of diameter classes of major tree species in Larix kaempferi plantations (a: 8 years
old stand, b: 17 years old stand, c: 24 years old stand, d: 41 years old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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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H′==4.40) 및 17년생 식분(H′==3.97) 순으로 이어졌으

며, 조구의 종 다양성은 H′==3.08로 나타나 모든 조림

지의 종 다양성이 조지소의 것보다 높았다(Fig. 6).

고 찰

1. 조지소와 비교된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종 조성

전통적인 천이 이론 (Clement, 1916; Odum, 1969)에

의하면, 정착한 식물과 비생물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

과로 종과 환경이 바뀌고, 그러한 변화는 생물환경과 비

생물환경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된다. 즉

식생의 조성은 지소의 환경요인에 한 식물의 반응으로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잎갈나무조림지와 해당지역의 천이

후기 식생으로 판단된 신갈나무군락의 종 조성을 비교하

여 종 조성의 변화와 천이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 다. 조

림 후 경과 년 수가 다른 각 지소에서 조사된 식생자료

와 조지소인 신갈나무식분을 서열화한 결과(Fig. 4), 일

본잎갈나무조림지의 종 조성은 경과 년 수 증가에 따른

종 조성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림지식분과

조지소인 신갈나무식분 사이의 종 조성 차이는 경과 년

수가 다른 조림지식분 간의 종 조성 차이만큼 크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종 조성이 신갈

나무군락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더구나 조림 초기 유령림에 해당하는 8

년생 식분이나 발달 중에 있는 17년생 식분의 종 조성도

보다 성숙한 다른 조림지나 조구 식분의 종 조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조림의 과정에서 기존 식생을

심하게 교란하지 않고 목표로 한 종만 도입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약한 교란

의 증거는 조지소보다 높은 종 다양도(Fig. 6)와 모든

연령의 조림 식분들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 천이 추세 분

석 결과(Fig. 5)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천이 추세

군락을 이루는 주요 종의 크기 계급 분포는 그 군락을

이루는 종의 성립 역사와 천이계열을 반 한다. 직경급

분포도에서 우점종이 역 J자형의 분포를 보일 경우 지속

가능한 군락으로 판단하고, 정규분포를 보일 경우 다른

군락으로 천이가 이루어질 군락으로 판단한다. 치수종

은 우점종과 함께 현재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종으로서

직경급 분포가 역 J자형 분포를 보이는 종으로 간주한

다(Lee et al., 2004; Lee et al., 2006; Lee et al., 2008).

본 연구에서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직경급 분포를 비

교한 결과(Fig. 5), 우점종인 일본잎갈나무는 성숙목 계급

에 주로 출현하고 유식물 집단에서는 출현빈도가 낮았

다. 반면에 참나무류를 비롯한 자생식물은 유식물집단에

서 출현빈도가 높은 역 J자형 분포를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일본잎갈나무군락이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자생

식물군락으로 천이의 진행을 예측하게 한다.

3.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조림 후 초기 단계인 8년생 식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후 경과 년 수가 늘어남에 따

라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 다(Fig. 6). 초기 식분의 높은

종 다양성은 조림과정에서 발생한 인위적 간섭이 유입되

는 광량을 증가시킨 데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Halpern,

1989; Miller et al., 1995; Bhuju and Ohaswa, 1999). 17

년생 식분에서 종 다양성의 감소는 조림 시 인간간섭으

로 잘려나갔던 임상 목본식물의 재 생장에 따라 초본식

생이 피압된 데 기인하고, 24년생 식분의 종 다양성 증가

는 그들의 지속된 성장으로 목본식물 계층과 초본식물

계층 사이의 높이 차이가 커져 피압 효과가 감소된 데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41년생 식분에서 종 다양

성의 감소는 성장한 자생 목본식물과 조림 수종이 함께

상층식생을 이루어 유입 광량을 차단한 데 기인한 결과

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식분 연령에 따라 종 다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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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hannon index (H′) based on vegetation data in
Larix kaempferi plantations and Quercus mongo-
lica (reference) st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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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변화하는 경향을 보 지만 조림지 식분의 종 다양

성이 조지소의 것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본

잎갈나무조림지와 같은 수준의 조림은 종 다양성에 악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일본잎갈나무조림지에서 확인된 복원 효과

일제 점령기, 한국전쟁 및 연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이용으로 황폐해진 삼림을 복구하기 위하여 리기

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등의 속성수가 식재되었다(Kim,

2004; Lee et al., 2004). 일본잎갈나무는 생장속도가 빨라

삼림피복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해변을 제외한 중부이남

지역에 식재되었다(Korea Forest Service, 2000). 조림 후

경과 년 수가 다른 각 지소의 천이 경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잎갈나무는 후계수가 전혀 출현하지 않고 조성연도

가 증가할수록 조림수종의 도가 감소하는 반면에 참나

무류를 비롯한 자생식물은 지속적으로 후계수가 보충되

고 비교적 높은 도를 유지하여 참나무류를 중심으로

한 자생수종이 이루는 식생으로 천이가 진행되는 경향을

보 다(Fig. 5).

한편, 종 조성의 경우는 조림지의 발달단계에 따른 경

향은 뚜렷하지 않았으나 그 조성이 조식생의 것과 크

게 다르지 않았다(Fig. 4).

생태적 복원이 파괴되기 이전의 건전한 자연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Aronson

et al., 1993; SERI, 2004), 일본잎갈나무조림지가 해당지

역의 자연식생과 유사한 종 조성을 보이고, 천이의 진행

방향이 자생식생을 향하고 있는 결과는 복원의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복원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 조생태계와 유사한 종 조성 확보, 외래종이 배제되

고 자생종 위주의 식생, 물리적 안정성 확보, 발달 가능

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자기 유지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SERI, 2004), 일본잎갈나무조림지는 이러한 조건

의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복원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적 요

조성연도가 다른 일본잎갈나무조림지를 상으로 조림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식생의 발달과정을 분석하 다.

일본잎갈나무의 높이와 직경은 조림 후 24년까지 빠르게

생장하 고, 그 이후 양 생장이 모두 둔화되는 경향이었

다. 일본잎갈나무의 도는 8년생 식분과 17년생 식분에

서는 유사한 도를 유지하 으나 24년생 식분에서 크게

감소하 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서열

법을 적용하여 비교된 일본잎갈나무조림지의 종 조성은

조성연도에 따라 뚜렷한 변화경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조

성연도가 다른 조림지 간의 차이가 조구와의 차이보다

컸다. 주요 종의 직경급 별 빈도분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본잎갈나무조림지는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자생식생으

로의 천이경향을 보 다. 종 다양성은 모든 연령의 식분

들이 조구의 것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여지듯

이 일본잎갈나무조림지에서 나타난 조지소와 유사한

종 조성, 자생식생으로의 천이 경향 그리고 높은 종 다양

성은 생태적 복원의 성공을 의미하는 조건으로서 기능적

복원으로 출발한 일본잎갈나무조림지가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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