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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soil properties, ordination, and vegetation of the coastal

sand dune in Sinduri, Taean-Gun.

1. The Orobanche coerulescens and Ixeris repens that are a peculiar species were found in Sinduri

coastal sand dune and the Salix purpurea var. japonica that is an endemic species of korea was found

in that place. The plant communities was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such as Rosa rugosa community,

Vitex rotundifolia communit, Carex kobomugi community, Imperata cylndrica var. koenigii community,

Carex pumila community, Artemisia capillaris community, and Calamagrostis epigeios community.

2. The soil organic matter, total nitrogen, available phosphorous concentrations, and cation exchange

capacity were lower in the study sites than in forest soil of seashor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soil exchangeable Ca, Mg, and K concentrations between in the study site and in the forest soil of

seashore. The soil pH was ranged from 5.69 to 7.63. The soil texture in the study site was sand or

loamy sand.

3.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induri coastal sand dune community and environmental

factor are as follows; the soil pH was the most effect to the community distribution, and CEC, total

nitrogen, soil organic matter, and the amount of silt in soil have some correlation with commun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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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induri coastal sand dune community and soil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the Calamagrostis epigeios community was found in area that have high soil moisture

content; the Rosa rugosa community was found in area that have high soil CEC,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and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and low soil pH; the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Carex kobomugi community, and Artemisia capillaris community were found in area that have low

soil CEC,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and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and high soil pH; the Imperata

cylndrica var. koenigii community and Carex pumila community were found in area that have medium

soil CEC, organic matter concentration, total nitrogen concentration, and soil pH.

Key Words：DCCA ordination, Plant community, Species diversity.

I. 서 론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신두리 사

구는 해안선을 따라 길이 약 3.4km, 폭 0.2～

1.3km로 남북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낸 사구에는 초종용, 갯

씀바귀, 갯방풍, 해당화 등 희귀한 식물들이 자

생하고 있으며,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천연

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게 되었다(최기학 등,

2004). 이와 같이 해안사구는 생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해안지역의 개발과정에서 대부

분의 사구들이 훼손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

다. 해안사구는 해양생태계로부터 내륙생태계로

이행되어 가는 생태적 이행대로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관광객 증가와 개발

등의 서식처 교란으로 생물종의 소실이 급진적

으로 발생하여 생물상의 변화가 극심한 지역이

다(Wilson, 1988).

우리나라의 해안사구에 대한 연구로는 길봉섭

과 김정언(1984), 김종홍(1990), 김종홍과 박문수

(1994), 이호준(1981), 임양재와 이우철(1976) 등

이 해안사구 식생에 대한 종분류학적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 군락생태학적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

다. 그리고 신두리 해안사구에 관한 연구로는 류

호상(2001)의 겨울철 모래이동과 전사구의 지형

변화에 관한 연구와 류완상(2002)의 해안사구의

바람과 비사에 관한 연구, 서종철(2001)의 해안

사구의 지형변화와 퇴적물 수지 및 최기학 등

(2004)의 신두리 해안사구에 관한 군락과 종목록

을 나열하고 있으며, 태안군(2004)의 신두사구

보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나, 사구

식생과 환경과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안사구의 식생과 토양특성, ordina-

tion 분석 등을 통하여 해안사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데 있다.

II. 재료 및 방법

1. 조사지 개황

신두리 해안사구는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군락으로는 띠군락, 갯그령군

락, 해당화군락, 순비기나무군락, 통보리사초군

락, 산조풀군락, 갯쇠보리군락, 좀보리사초군락

등이 있고, 관속식물로는 69과 274종 35변종 3품

종 2교잡종 총 311종류가 출현하고 있다(태안군,

2004).

이 지역의 기온은 서산측후소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연평균기온이 11.2℃, 연평균강수량이

1,150mm로 하계다우형의 기후를 나타낸다. 또한

온량지수 100.1℃ㆍmonth, 한냉지수 -18.3℃․

month로서, 식물구계로 보면 한반도 남부아구에

속한다(이호준 등,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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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생조사

본 조사는 신두리 사구에서 2005년 6월에서 8

월 사이에 조사지역의 종목록을 작성하고, 1m×

1m 크기의 방형구를 25개소 설치하여, 주요 군

락의 종조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중 11개소에

서 토양을 채취하였다.

각 조사구에서 우점도는 Braun-Blanquet(1964)

의 7단계 구분을 변형한 9단계 구분(Dierssen,

1990)을 적용하였다.

3. 토양 분석

신두리 사구의 대표적인 식생군락에서 각 1～

2개씩 총 11개의 토양을 깊이 0～20cm에서 채취

하였으며, 채취된 토양은 자연 건조한 후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농촌진흥청, 2000). 토

양 중 유기물함량은 Wakely-Black wet oxidation

법으로 분석하였고 토성은 hydrometer법을 이용

하여 sand, silt, clay의 비율을 구한 후 미농무성법

에 의해 분류하였다, 토양 pH는 1：5로 분석하였

고, 전질소함량은 micro-Kjeldahl법으로, 치환성

K, Ca, Mg, 그리고 Na는 1 M ammonium acetate

로 침출 시킨 후 ICP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치환

성산도와 함께 양이온치환용량(CEC)을 구하였

다.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석하였다.

4. Ordination 분석

Ordination은 CA(correspondence analysis)의 확

장인 DCCA(detrended 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를 사용하였으며(Hill, 1979; Hill and

Gauch, 1980), 자료의 분석은 Ter Braak(1987)의

CANOCO program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종다양성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종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나 인간

의 간섭으로 급속도로 훼손되어 가고 있고 외래

식물도 많이 침입하고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갯그령 군락이 바닷가에 가장 가까이 띠를 이루

고 있고 그 안쪽에 다양한 해변식물인 통보리사

초, 띠, 갯메꽃, 털갯완두, 모래지치, 산조풀, 갯쇠

보리, 좀보리사초, 해당화, 순비기나무, 사철쑥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드물게 나타나는 사구

습지의 물위에 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루며 그 주

변에 나도겨풀, 쉽사리, 솔방울고랭이, 여뀌, 쇠

치기풀, 부처꽃 등이 자라고 있다. 해안사구 주변

의 숲은 곰솔(해송)이 우점종을 이루며 교목층을

형성하고, 아교목층 식물은 거의 없고, 관목층으

로 떡갈나무, 이스라지, 버드나무, 해당화 등이

분포하며, 초본층에 억새, 질경이, 닭의장풀 등이

자란다.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할 만한

식물은 초종용과 갯씀바귀이며, 한국 특산식물은

키버들 1종이 분포하고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

분포하는 외래식물은 달맞이꽃이 가장 흔히 분포

하며, 숲주변 사구에는 미국자리공과 아카시나무

가 침투해 있으며 최근에 도입된 돼지풀, 도깨비

가지 등도 볼 수 있다.

2. 주요군락

신두리사구의 식생들은 사구식물군락으로 해

당화군락, 순비기나무군락, 통보리사초군락, 좀

보리사초군락과 중성식물군락으로 띠군락, 사철

쑥군락, 산조풀군락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해당화군락은 해당화가 관목층에 우점도 4～5

로 출현하고 있으며, 초본층에는참억새가 우점도

+～2a, 갯그령이 우점도 1～2a, 달맞이꽃이 우점

도 2a, 그 외에 띠, 망초, 갯메꽃, 사철쑥, 명아주,

왕고들빼기, 갈퀴나물, 닭의덩굴이 우점도 +～1

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는 94%이고 평균출현

종은 5.2종이다. 해당화군락은 관목층에 해당화

가 밀생되어 있어 초본들의 침입이 어려워 초본

층은 대략 5%～10% 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정용

규와 김종원(1998)은 해당화군락의 구분종으로

참골무꽃을 들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출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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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순비기나무군락은 통보리사초군락에 포함시

킬 수도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우점도에 따라 구

분하였다. 순비기나무군락은 순비기나무가 우점

도 4～5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통보리사초

가 우점도 2b, 띠가 우점도 2a, 갯메꽃과 띠가 우

점도 +～1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는 87.5%,

평균출현종은 5종이고, 순비기나무는 관목이나,

수고가 낮아 초본층만을 점유하고 있었다. 정용

규(2000), 정용규와 김원(2000)은 한국의 순비기

나무-갯쇠보리군단을 순비기나무-해란초군집, 순

비기나무-띠군집, 순비기나무군락으로 구분하였

는데, 본 조사에서 출현한 순비기나무군락은 띠

가 우점도 2a로 출현하고 있어 순비기나무-띠군

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용규와 김종원

(1998)은 순비기나무군락의 구분종으로 갯쇠보

리와 갯완두를 들었는데, 본 조사에서는 갯쇠보

리와 갯완두 모두 순비기나무군락에서 출현하지

않았다.

통보리사초군락은 통보리사초가 우점도 2b～

4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갯메꽃이 우점도

+～2b, 갯쇠보리가 우점도 +～2b, 털갯완두가

우점도 2a, 갯그령이 우점도 2a로 분포하고 있으

며, 그리고 모래지치, 갯방풍 등이 우점도 +～1

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는 87%, 평균출현종

은 4.2종이다. 태안군(2004)의 보고서에서는 갯

그령군락을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보리

사초에 포함시킨 것은 정용규와 김종원(1998)이

통보리사초-갯그령군집의 상급단위의 구분종으

로 갯그령을 들은 것과, 본 조사에서도 갯그령이

통보리사초군락과 해당화군락에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한 조사구에서는 갯그령 대신 털갯완두

가 출현하여 통보리사초군락으로 분류하였으나,

통보리사초-갯그령군집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태안군(2004)의 보고서에 나

타난 갯쇠보리군락이 분류되지 않은 것은 갯쇠보

리가 통보리사초와 함께 출현하는데, 봄에서 여

름에는 주로 통보리사초가 우점하고, 가을에는

갯쇠보리가 우점하는 특징에 의하여 갯쇠보리군

락도 통보리사초군락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띠군락은 사구식생은 아니나, 사구식생이 파괴

되는 과정에서 침입한 종으로 신두리사구에서 가

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군락 중의 하나로 띠가

우점도 4～5로 출현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 외에 갯메꽃이 우점도 +～2b, 그리고 망

초, 달맞이꽃, 해당화, 사철쑥이 우점도 +～1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는 97%, 평균출현종은

3.3종으로 사구군락 중 가장 적었는데, 이는 띠군

락이 밀생되어 다른종의 침입이 어려웠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좀보리사초군락은 좀보리사초가 지형이 약간

오목한 입지에 우점도 4～5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갯메꽃이 우점도 2b～3, 그리고 망초, 다

닥냉이, 달맞이꽃, 사철쑥, 해당화, 떡쑥, 골풀, 띠

등이 우점도 +～1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는

85%, 평균출현종은 4.5종이다.

사철쑥군락은 좀보리사초군락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우점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사철쑥군락

은 사철쑥이 우점도 3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털갯완두가 우점도 3, 달맞이꽃이 우점도

+～2b, 좀보리사초가 우점도 2a, 갯메꽃이 우점

도 2a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갯방풍, 통보리

사초, 다닥냉이, 초종용, 쇠털골, 쑥, 참새귀리, 개

밀 등이 우점도 +～1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

는 83.3%로 사구군락 중 가장 낮았으며, 평균출

현종은 6.7종으로 가장 많았다. 출현종이 가장 많

은 것은 사철쑥의 우점도가 3 이하로 한 종에 대

한 우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피도가 낮은

것도 새로운 종의 침입이 용이했다는 것과 사구

식생이 교란과정에 형성된 군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희귀식물이며, 사철

쑥에 기생하는 초종용이 출현하고 있어 보호가

요망된다.

산조풀군락은 지형이 약간 오목한 입지에 산

조풀이 우점도 4, 골풀이 우점도 2b～3으로 출현

하고 있으며, 이 외에 쉽싸리, 부처꽃, 키버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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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Releve number 7 17 18 3 16 4 19 2 9 15 24 8 1 13 14 21 5 11 20 10 12 25 6 22 23

Coverage 100 95 95 95 85 90 85 100 70 95 80 90 100 95 95 85 90 80 85 95 70 85 100 95 95

Species number 4 8 6 4 4 6 4 4 4 5 4 4 3 4 3 8 2 3 5 8 5 7 3 4 4

Rosa rugosa 5 5 5 5 4 + + +

Vitex rotundifolia + + 5 4

Carex kobomugi 2b 2b 2b 4 2b 4 4 +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 1 + 2a 2a + + 5 4 4 + +

Carex pumila 2a 4 5 4 4 2a 2a 2a

Artemisia capillaris + + + 3 3 3

Calamagrostis epigeios 4 4 4

Juncus effusus var. decipiens + 3 2b 2b

Calystegia soldanella + + + + 1 2b 1 2b + + 2b 2b 3 + 3 2b 2a 2a

Elymus mollis 2a 1 2a 5 2a 4 2a

Lathyrus japonicus var. aleuticus 2a 3 3

Miscanthus sinensis 2a 1 +

Ischaemum anthephoroides 2b

Messerschmidia sibirica + +

Erigeron canadensis + 1 + 1 +

Oenothera odorata 2a 2a + + + 2b

Lycopus ramosissmus var. japonicus 1

Glehnia littoralis + +

Lepidium apetalum + +

Orobanche coerulescens +

Eleocharis acicularis for. longiseta +

Gnaphalium affine +

Lythrum anceps +

Salix purpurea var. japonica +

Vicia tetrasperma +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

Lactuca indica var. laciniata +

Vicia amoena +

Bilderdykia dumetora +

Artemisia princeps var. orientalis +

Bromus japonicus +

Agropyron tsukushiense var. transiens +

Table 1. Vegetation table of plants in Sinduri coastal sand dune, Taean-Gun.

얼치기완두 등이 우점도 +～1로 출현하고 있다.

평균피도는 97%, 평균출현종은 3.7종이다.

宮脇과 奧田(1990)은 순비기나무는 해안사구

의 전형적인 남방형 식생이고, 해당화는 북방형

식생이라고 하였는데, 두 군락이 같이 출현한 것

은 신두리 지역이 남방형식생과 북방형식생의 경

계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용규와 김종원(1998)은 경북의 해안사구의

초본군락으로 통보리사초-갯그령군집과 통보리

사초전형군락을 들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 출현

한 초본군락들도 통보리사초-갯그령군집의 상급

단위(군강, 군목, 군강)의 표징종인 갯메꽃이 보

편종으로 출현하고 있어, 산조풀-골풀군락을 제

외하고는 통보리사초-갯그령군집과 통보리사초

전형군락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식생군락과 환경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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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characteristic

Rosa rugosa
community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Carex
kobomugi

community

Imperata
cylndrica var.

koenigii
community

Carex pumila
community

Artemisia
capillaris

community

Calamagrostis
epigeios

community

Organic

matter(%)
0.99 0.40 0.19 0.47 0.28 0.65 1.14

Total N

(%)
0.043 0.011 0.012 0.022 0.012 0.021 0.050

Available P

(ppm)
20.3 9.4 9.5 23.9 10.5 41.4 20.6

Exc. K

(me/100g)
0.10 0.09 0.10 0.11 0.17 0.23 0.09

Exc. Ca

(me/100g)
0.88 0.87 1.98 0.83 0.70 1.19 0.80

Exc. Mg

(me/100g)
0.38 0.31 0.37 0.56 0.49 0.19 0.27

Exc. Na

(me/100g)
0.06 0.07 0.07 0.07 0.15 0.05 0.08

pH(1：5) 5.69 6.98 7.41 6.01 7.62 6.86 6.20

CEC

(me/100g)
2.56 1.34 1.52 2.26 1.65 1.90 2.89

Sand 90.3 91.0 90.4 90.1 90.6 92.1 85.3

Silt 1.0 0.4 0.5 1.2 0.5 0.8 3.2

Clay 8.7 8.6 9.1 8.7 8.9 7.1 11.5

Table 2. Soil characteristic of plant communities in Sinduri coastal sand dune, Taean-Gun.

데 중점을 두어, 식생 구분도 군집으로 나누지 않

고 군락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관계로 많은 군락

들이 출현한 것이며, 또한 미지형에 따른 입지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용규와

김종원(1998)의 해안사구 식생과 비교할 때, 출현

종이 2～8종으로 적은 것은 조사구당 조사면적

에서 차이가 있으며, 우점종의 피도가 높아 다른

종의 침입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토양 특성

신두리 해안사구 식생 중 해당화군락, 순비기

나무군락, 통보리사초군락, 띠군락, 좀보리사초

군락, 사철쑥군락, 그리고 산조풀군락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식물 성장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물함량은 0.19-1.14%로 분

포하였으며, 군락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산림토양의 경우 일반적인 유기물함량이 최소

2% 이상임을 감안할 때 신두리사구의 유기물함

량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식물

체에 의한 토양으로의 유기물 공급이 매우 적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토양 중 전질소함량은 0.01-0.05%로 분포하였

다. 전질소함량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다. 유기물은 토양 중 거의 모든 질소의 공급원

(Miller and Donahue, 1990)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토양의 유기물함량이 매우 낮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토양 중 유효인산함량은 9.4-

41.4ppm으로 군락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유

기물함량 및 전질소의 경우처럼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 이 결과 또한 토양 중 낮은 유기물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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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Vegetation data of plants in Sinduri coastal sand dune, Taean-Gun：DCCA(detrended canonical

correspodence analysis) ordination diagram with plots(●, ○, □, ■, △, ▲, ☆).

The plots are：● = Artemisia capillaris community, ○ = Carex pumila community, □ = Carex
kobomugi community, ■ =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 = Rosa rugosa community, ▲ = Imperata
cylndrica var. koenigii community, ☆ = Calamagrostis epigeios community.

영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토양 중 치환성 K, Ca, 그리고 Mg 함량은 송

호경 등(2000)이 보고한 충남 태안군 근흥면의

해안가에 위치한 산림토양 중 치환성양이온들의

값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환성양이온은 군락별로 약간씩의 차

이가 있으나 어떤 경향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치

환성 Na 함량도 송호경 등(2000)이 보고한 해안

가 산림토양에서의 Na 함량 0.18(me/100g)보다

적게 나타났다.

본 조사지역의 토양 pH는 5.69-7.62로 매우 약

한 산성에서 중성 토양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송호경 등(2000)이 보고한

안면도 및 태안군 근흥면의 해안가에 위치한 모

감주나무 군락에서의 토양 pH 6.7 그리고 6.9와

비슷한 값을 보였다. 토양 중 양이온치환용량

(CEC)은 1.34-2.89로 매우 낮게 나타나서 양분

공급 측면에서 매우 나쁠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

은 결과는 토양 중 유기물함량이 매우 적었고 점

토 성분 또한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토

성은 모래 성분이 85% 이상인 사토나 양질사토

로 나타났다.

4. Ordination 분석

해안사구에 출현하는 군락들은 환경요인에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군락과 환경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ordination이 많이 이용

된다.

25개 plot 중에서 군락에 따라 1～2개의 토양

을 분석하였으며, 토양요인을 분석한 11 plot와

11개 plot에서 출현한 20종을 대상으로 12개 환

경요인과 DCCA ordination을 실시한 결과를 I/

Ⅱ평면상에 나타낸 것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plot들은 산

조풀군락에 의하여 한곳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다. 산조풀군락은 골풀과 함께 출현하고 있으

며, 골풀은 흔히 습지에서 출현하는 종임을 감안

할 때, 바닷가 해안사구에 출현하는 일반 종들과

는 서로 다른 미기후에 의한 종 출현으로 판단되

며, 이 군락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는 Figure 2

와 같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군락들은 환

경 요인에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환경요인

들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3), 여러 환경요

인들이 군락의 분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락의 분포와 환경인자들과의 상관을 보면,

pH가 군락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물함량 및 토성중의 silt성분이 군락들의 분

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철과 전

상근(1984)이 서해안의 사구식생의 환경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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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matterTotal 

nitrogen

Silt

Figure 2. Vegetation data of plants in Sinduri coastal sand dune, Taean-Gun：DCCA(detrended canonical correspodence

analysis) ordination diagram with plots(●, ○, □, ■, △, ▲) and environmental variables(arrow).

The plots are：● = Artemisia capillaris community, ○ = Carex pumila community, □ = Carex kobomugi
community, ■ = Vitex rotundifolia community, △ = Rosa rugosa community, ▲ = Imperata cylndrica var.

koenigii community.

식생과의 관계에서 토양의 염분함량이 식생구성

식물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는

데, 본 조사에서 염분이 식생분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우철와 전상근의 연구는

해안에서 내륙을 향해 조사구를 설치했기 때문이

라고 판단된다.

사구군락들과 토양의 환경요인들과의 상관관

계를 보면,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화

군락이 다른 군락들에 비하여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물함량의 양료가 많으며, pH가 낮은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비기

나무군락, 통보리사초군락, 사철쑥군락은 해당화

군락과는 반대로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

물함량의 양료가 적으며, pH가 다소 높은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띠군락

과 좀보리사초군락은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물함량의 양료가 중간정도이며, pH도 중간

정도인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plants data in Sinduri coastal sand dune,

Taean-Gun：inter set correlation of environ-

mental variables with the first two axes of

DCCA.

Axis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s

1 2

Organic matter -0.664* -0.034

Total nitrogen -0.706* -0.036

Phosphorus -0.192 0.351

K 0.131 0.360

Ca 0.592 0.309

Mg -0.183 -0.437

Na 0.345 -0.155

pH 0.861** 0.379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0.732* -0.089

Sand 0.170 0.132

Silt -0.658* 0.226

Clay -0.016 -0.199

Eigenvalue 0.270 0.069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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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사구의 식생과 토양 및

ordination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두리 해안사구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할 만

한 식물은 초종용과 갯씀바귀이며, 한국 특산식

물로는 키버들 1종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식생군

락은 해당화군락, 순비기나무군락, 통보리사초군

락, 띠군락, 좀보리사초군락, 사철쑥군락, 산조풀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2. 식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기물

함량은 0.19-1.14%, 전질소함량은 0.01-0.05%로

매우 낮았으며, 유효인산함량은 9.4-41.4ppm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토양 중 치환성 K,

Ca, 그리고 Mg 함량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환성

Na 함량도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토양 pH는

5.69-7.62으로 매우 약한 산성에서 중성 토양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토양 중 양이온치환용

량(CEC)도 1.34-2.89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토성은 모래 성분이 85% 이상인 사토나 양질사

토로 나타났다.

3. 군락의 분포와 환경인자들과의 상관을 보

면, pH가 군락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양이온치환용량, 전

질소, 유기물함량 및 토성중의 silt성분이 군락들

의 분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구군락들과 토양의 환경요인들과의 상관

관계를 보면, 산조풀군락은 다른 군락들보다 수

분 등 미기후가 다소 차이가 있는 입지에 분포하

고 있었다. 그 외에 해당화군락이 다른 군락들에

비하여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물함량의

양료가 많으며, pH가 낮은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순비기나무군락, 통보리사초군락, 사

철쑥군락은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물함량

의 양료가 적으며, pH가 다소 높은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띠군락과 좀보리사초군

락은 양이온치환용량, 전질소, 유기물함량의 양

료가 중간 정도이며, pH도 중간 정도인 입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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