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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산불연료 조건에 따른 산불특성 분석을 하여 산불피해의 조사지역은 2009년, 2010년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지역과 양양지역, 강릉지역과 삼척지역을 조사 상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고성군의 경우 활엽수림이 4개소, 칩엽수림 1개소, 양양군은 침엽수림이 3

개소, 삼척시의 경우는 침엽수림이 2개소 , 강릉시의 경우 침엽수림이 3개소 총 13개소를 

각각 상지로 선정하 다.

   산불사례 장조사를 통해 임목고사여부, 편면연소, 수간피해율, 수 피해율 등의 산불

피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료의 임상구조에 따른 편면연소율은 침엽수림은 67.4%, 활엽

수림 47.9%로 침엽수림의 편면연소율이 활엽수림보다 19.5%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수 피해율은 침엽수림은 51.1%, 활엽수림 44.2%로 침엽수림의 수 피해율이 활

엽수림보다 6.9%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임목고사율은 침엽수림은 44.0%, 

활엽수림은 42.3%로 침엽수림의 임목고사율이 활엽수림보다 1.7%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핵심용어 : 산불연료, 산불피해

1. 서 론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시작된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 인 달성으로 산림이 울창해 지

고 낙엽이 퇴 되는 등 산림내의 구성물의 도가 높아져 산불이 발생하면 형화 될 

험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산림상태로 보아 불에 잘 타는 침엽수림이 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령 분포가 유령림에서 장령림으로 환되는 단계에 있고, 임내에는 잡

목이 많아 산불이 발생 는 형으로 확산되는데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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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이 게 취약한 산림구조를 바꾸기 한 숲가꾸기 사업을 확

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우량천연림의 건 한 생육을 도

모하기 한 것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간벌),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으

로 구분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숲가꾸기는 임목생산 진과 우량목재 생산 그리고 

공익임지 조성에 1차 목 이 있지만, 임내의 수직 , 수평 인 연료를 제거하여 사다리형 

연료(ladder fuels)을 이고, 임내에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산불발생  연소확 의 험성

을 감시키는 부수 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산불에서의 연료의 배열상태는 산불진행에 직 인 향을 미치며, 수평 . 수직

 연료배열 상태로 구분한다. 수평  배열상태는 임내 지표 가연물질 등이 수평으로 배

열된 상태를 말하며, 산불이 발생할 경우 일반 인 진화요령은 연료의 계속 인 배열상태

를 차단하므로서 방화선을 구축한다. 한, 수직  배열상태는 가연물질이 인화된 물질보

다 쪽에 치한 공 연료의 연료배열 상태를 말하며, 연료가 집상태로 수직 배열시에

는 열을 받으면 류( 流)작용으로 상부의 연료가 가열되어 화되므로 산불은 더욱 쉽

게 확산하게 된다. 수직배열 연료는 열을 받는 류가 불 편을 운반하므로써 비화(飛火)

를 유발한다. 따라서 수직  배열상태에서는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상의 연소물질을 제거

함으로써 불길이 수 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산불피해 장조사를 통해 산불연료 특성별 산불피해와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산불 련 산림정책수립시 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 연구내용  방 법

 2 -1 장 조사 지 선정

   산불피해의 조사지역은 표 1과 같이 2009년, 2010년 산불이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지역

과 양양지역, 강릉지역과 삼척 지역을 조사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세부 인 숲구조별 산불피해 조사 지역수는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총 13개소로 고

성군의 경우 숲구조가 유령림인 활엽수림이 2개소, 칩엽수림 1개소, 장령림 활엽수림 2개

소로 총 5개소, 양양군은 숲구조가 유령림인 칩엽수림이 1개소, 장령림 침엽수림 2개소 총 

3개소, 삼척시의 경우는 숲구조가 유령림인 침엽수림이 1개소 외 조구 장령림(침엽수림) 

1개소, 강릉시의 경우 숲구조가 장령림인 침엽수림이 3개소 총 13개소를 각각 상지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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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숲 구조별 산불피해조사 지 산불발생 황

연
번

발생
일시

진화
일시

소유
구분

발생장소
발생
원인

피해
면
(ha)

표기 비고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
10-4-3 
14:10

10-4-3 
15:37

국유림 고성군 내면 명 리 산335 기타 1.70 고성1
유령림
장령림

2
09-4-9 
10:30

09-4-9 
11:11

민유림 고성군 토성면 운 리 산8
성묘객
실화

0.05 고성2 유령림

3
09-3-17 
16:00

09-3-17 
18:30

민유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12 차량화재 13.63 고성3 장령림

4
09-1-26 
14:05

09-1-26 
17:15

민유림 양양군 북면 말곡리 산81
담뱃불
실화

0.10
양양
 양양1

유령림,
장령림

5
09-5-9 
16:14

09-5-9 
17:30

민유림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산110
입산자
실화

0.10 삼척1 유령림

6
09-12-17 
15:25

09-12-17 
17:37

국유림 삼척시 도계읍 흥 리 산92-1 용 공사 0.30 삼척2 장령림

7
10-1-26 
15:22

10-1-26 
15:56

민유림 강릉시 교동 -
산196-

2
담뱃불실

화
0.06 강릉1 장령림

8
10-1-31 
14:33

10-1-31 
14:50

민유림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산288-

11
기타(촛
불)

0.02 강릉2 장령림

9
10-5-7 
17:28

10-5-7 
18:05

민유림 강릉시 연곡면 행정리 산84-7
입산자실

화
0.15 강릉3 장령림

표 2 . 숲 구조별 산불피해 조사 구 황

조사지
숲 구 조  

계
유령림 조사구수 장령림 조사구수

고성군
침엽수림 1 침엽수림 -

5
활엽수림 2 활엽수림 2

양양군
침엽수림 1 침엽수림 2

3
활엽수림 - 활엽수림 -

삼척시
침엽수림 1 침엽수림 1

2
활엽수림 - 활엽수림 -

강릉시
침엽수림 - 침엽수림 3

3
활엽수림 - 활엽수림 -

합  계 - 5 - 8 13

 2 -2  장 조사 항목  방 법

   산림연료 특성별 산불피해도를 조사하기 한 조사지 규모는 10m × 10m로 하 으며, 

장 조사 항목은 조사지내의 산불피해 상태, 조사지 지형특성으로 나 어 조사를 실시하

다. 산불피해 상태는 산불진행방향, DBH, 총수고, 지하고, 고사여부, 편면연소, 수간피해

율, 수 피해율, 도 등 을 조사하 고, 조사지의 지형특성을 알아보기 해 조사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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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GPS), 해발고도, 사면방 , 산지경사, 지형을 조사하 다.

   장조사를 한 조사장비로는 조사지의 지형도, 야장, 디지털 카메라, GPS, 수고측정

기, 직경테이 , 캘리퍼, 50m 자 2개, 2m 폴 , 클리노메타, 바인더끈 등을 사용하 다.

3 . 결과   고찰

 3 .1 연료의 특성에 따른 산불피해도 분석

   산불사례조사를 통해 연료 특성별 DBH, 수고, 지하고, 임목 도를 조사하여 임목고사

여부, 편면연소, 수간피해율, 수 피해율 등의 산불피해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

타내었다.

표 3 . 연료특성별 산불피해 조사 구 임지특성( 평균값)

지역 임상
산지
경사
(°)

산지
지형

평균
수고
(m)

DBH
(cm)

지하고
(m)

도
(본/ha)

편면
연소
(m)

임목 피해율

수간
피해율
(%)

수
피해율
(%)

고사율
(생/총)

유

령

림

삼척1 침엽수 12 산정 2.5 치수 0.6 1,600 소 100 100 (0/16)

고성1 활엽수 8 산록 1.8 치수
0.5
이하

900 소 100 100 (0/9)

고성2
침엽수

5 산복
3.1

치수
0.8 2,000 소 100 100 (20/20)

활엽수 4.2 1.3 1,300 소 86.3 76.9 (4/13)

양양 침엽수 13 산복 2.1 치수
0.5
이하

5,000 소 100 100 (0/15)

장

령

림

삼척2 침엽수 29 산복 19 12 2.2 1,200 3.0 25.5 52.5 (9/12)

고성1 활엽수 5 산록 9.6 16.2 3.3 1,100 0.3 3.0 0 (11/11)

고성3 활엽수 3 산정 11.67 12.53 4.9 1,000 0.3 2.4 0 (10/10)

양양 침엽수 11 산복 19.24 21.7 8.4 1,000 0.7 3.9 0 (10/10)

양양1 침엽수 18 산복 6.7 11.3 2.2 1,100 2.3 43.8 100 (1/11)

강릉1 침엽수 12 산록 13.9 28.9 9.5 700 0.8 6.2 0 (7/7)

강릉2 침엽수 19 산록 17.1 33.0 11.6 900 1.1 6.3 0 (9/9)

강릉3 침엽수 15 산정 8.1 14.0 3.5 1,000 3.3 40.5 7 (8/10)

  3 .1.1 연료 조건에 따른 편면연소 율

   연료의 조건별 침엽수와 활엽수의 편면연소율은 침엽수는 67.4%, 활엽수는 47.9%로 침

엽수의 편면연소율이 활엽수보다 19.5%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1.2  연료 조건에 따른 수 피해율

   연료의 조건별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 피해율로 침엽수는 51.1%, 활엽수는 44.2%로 침

엽수가 활엽수보다 수  피해율이 6.9%높게 나타났다. 침엽수의 경우 부분 소나무이고 

활엽수의 경우 신갈과 굴참으로 소나무의 경우 목재와 침엽에 수지가 많고 가지가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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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워 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나 것으로 단된다.

  3 .1.3  연료 조건에 따른 임목고사 율

   연료의 조건별 침엽수와 활엽수의 고사율로 침엽수는 44%, 활엽수는 42.3%로 침엽수

가 활엽수보다 임목고사율이 1.7%높게 나타났다. 

4. 결 론

1) 연료의 조건별 침엽수와 활엽수의 편면연소율은 침엽수는 67.4%, 활엽수는 47.9%로 침

엽수의 편면연소율이 활엽수보다 19.5% 더 피해를 받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연료의 조건별 침엽수와 활엽수의 수 피해율로 침엽수는 51.1%, 활엽수는 44.2%로 침

엽수가 활엽수보다 수  피해율이 6.9%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연료의 조건별 침엽수와 활엽수의 고사율로 침엽수는 44.0%, 활엽수는 42.3%로 침엽수

가 활엽수보다 고사율이 1.7%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침엽수와 활엽수의 편면연소율, 수 피해율, 임목고사율 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침

엽수의 경우 부분 소나무이고 활엽수의 경우 신갈과 굴참으로 소나무의 경우 목재와 

침엽에 수지가 많고 가지가 마르기 쉬워 낮은 편면연소율에도 불구하고 수 피해율

이 높게 나타나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침엽수의 경우 가지치기 등 숲 리가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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