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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반도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의 군집 구조를 정량화하고, 다변량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입지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천이 경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층위별 중요치를 분석한 결과 교목층과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목층에서는 진달래, 초본층에서는 그늘사초의 중요치가 가장 높았다.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은 신갈나무-굴참나무
하위군락(그룹Ⅰ)과 신갈나무-소나무하위군락(그룹 Ⅱ) 2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CCA 분석을 통해 신갈나무군
락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경사도, 연강수량 그리고 연평균기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존 신갈나무
군락 내 차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목성 수종들의 중요치를 비교하여 천이 경향을 예측한 결과 상층과 하층 모두 신갈
나무의 중요치가 각각 53.3, 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신갈나무 후계목이 보충되고 있었으며, 당단풍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낙엽활엽수종들이 아우점하고 있었다. 한반도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은 장기적으로 신갈나무
가 우점하는 군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포지의 입지 조건에 따라 굴참나무, 당단풍나무 등 낙엽활엽수종
이 하층에서 계속 우점할 것으로 보이며, 소나무는 점차 세력이 약해서 능선이나 암석지에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식생, 중요치, TWINSPAN, CCA

Abstract

This study quantified the community structure of Quercus mongolica communities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nalyzed their correlation with site environmental factor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Through this study, we 
aimed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Quercus mongolica communities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and predict their succession trends. The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each stratum showed that the importance of 
Quercus mongolica was the highest in the tree layer and subtree layer, rhododendron mucronulatum in the shrub layer, and 
Carex lanceolata in the herblayer. Quercus mongolica communities in the central region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Quercus mongolica-Quercus variabilis subcommunity (Group I) and Quercus mongolica-pinus densiflora subcommunity 
(Group II), and the CCA analysis showed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distribution of Quercus mongolica 
communities are slope, annual precipitation, and average annual temperatur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ree species 
that can form a successor in the existing cedar community was compared to predict the succession trend, and the 
importance value of Quercus mongolica was the highest in both the overstory and understory (53.3. and 4.0,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Quercus mongolica successors were constantly being replenished, and deciduous broadleaf speci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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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식생(vegetation)이란 육상생태계의 토대이며, 일정한 지

역의 지표면을 덮고 있는 식물종의 집합체이다(Khuroo et 

al., 2011). 이러한 식생은 다양한 환경요인의 영향에 따라 

오랜 시간을 거쳐 발달하며, 동일한 식생일지라도 분포 위

치에 차이를 보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거나 영향을 주는 유

기적 관계를 이룬다(Greig-Smith, 1983).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는 한반도에 주로 분포하는 

참나무과 낙엽활엽수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생인 

냉온대낙엽활엽수림대와 산악지형의 표징종이다(Yim, 1977). 

신갈나무는 생태적 지위폭(ecological niche breadth)이 넓

은 수종으로, 신갈나무군락은 개마고원으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다(Lee at el., 1993). 또한, 건

조한 산악 상부에서는 기후적 극상림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Jang and Yim, 1985). 

하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2100년까지의 연도별 기후변

화 시나리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3)에 따

르면, 낙엽활엽수림의 잠재생육적지 분포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반도 중부지방 낙엽활엽수림의 대표적인 

식물 군락인 신갈나무군락에 대한 구조적 특성과 환경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산림식생 변화상을 파악할 필

요가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조성, 생물량, 생산성 등 물리화학

적 요인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succession)라고 

하며(Odum 1969; Connell and Slatyer, 1977), 천이 과정 

중에 있는 식물군락은 그들이 처한 물리적 서식지의 여러 

가지 환경인자들과 상호 유기적으로 주고 받으며 보다 안정

된 상태로 발달하고, 이러한 환경 요인들은 종 분포에 영향

을 주어 결과적으로 산림 식생에 반영된다(Walter 1973).

특히 산림생태계는 종구성과 구조에 의하여 환경 특성을 

나타내므로 종구성과 구조의 변화는 천이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Peet, 1992; Clark et al, 2003.) 이러한 천이의 

추정은 한 지소를 장기간 반복 측정하여 규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천이 과정은 상층과 하층 간 종 구성을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한다(Barbour, 1987).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낙엽활엽

수림인 신갈나무군락을 대상으로 현존하는 신갈나무군락의 

구조적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입지 환경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상층 및 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수종의 중요치를 비교하여 천이 경향을 예측하고자 수행하

였다. 

2. 연구방법

2.1 조사지 선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수행된 제5차 전국자연환

경조사(National Ecosystem Survey)에서 조사된 식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갈나무군락의 분포 현황 및 군락분석을 

위한 지점을 선정하였다. 조사지는 한반도 중부지방에 속하

Acer pseudosieboldianum, Quercus variabilis and Fraxinus rhynchophylla were dominant. It is likely that the central Korean 
peninsula's Quercus mongolica communities will remain Quercus mongolica dominated in the long term. In addition, 
deciduous broadleaf species such as Quercus variabilis and Acer pseudosieboldianum are likely to continue to dominate in 
the understory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distribution site, while Pinus densiflora is expected to gradually weaken 
and remain on ridges and rocky areas.

Key words : Vegetation, Important value, TWINSPAN, CCA

Fig. 1. The map showing investigated 50 sampling plots of Quercus mongolica community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peninsula. the dots are Quercus mongolica community surv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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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경기도의 신갈나무군락(총 

면적: 461,553㎡)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교적 층위구조

가 안정되고 종조성이 균질한 50개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

를 수행하였다. 

 2.2. 식생 조사

식생 조사는 각 계층의 출현종에 대하여 Z-M학파의 식

물사회학적 방법(Ellenberg, 1956; Braun-Blanquet, 1964)

에 따라 피도(cover)를 측정하였다. 조사구 면적은 상부 수

관층 높이의 제곱에 해당되는 면적을 사용하였으며

(Barbour, 1998), 조사 시기는 3~10월 경관 및 우점종에 

따른 식생이 구분이 쉬운 시기에 실시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9). 또한, 출현종은 교목층, 아교

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Lee(2003)를 

통해 식물을 동정하였다. 현지에서 판별이 어려울 경우 잎, 

열매, 수피 등 개체를 채집하거나 사진 자료를 확보하여 실내

에서 동정하였고, 학명 및 국명은 국가생물종목록(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9)에 준하였다. 

2.3 군락구조 분석

식생조사에 사용된 각 군락의 종별 Braun-Blanquet 우

점도 계급을 우점도 범위의 중앙치로 환산하였다. 각 층위

별 출현종의 상대적 우점도를 비교하기 위해 상대 피도와 

상대 빈도를 정량화하여 군집 전체에 대한 종의 상대적인 

기여도인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통합해 백분율로 환산한 상대중요치를 층위별로 비교

하였다. 구성종 층위 간 개체 크기를 고려해 교목층은 3, 

아교목층 2, 관목층 1, 그리고 초본층 0.5의 가중치를 적용

하였고,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를 산출하였다(Curtis and Mcintosh, 1951; Park, 

1985). 또한, 천이 경향을 예측하기 위해 교목층과 아교목

층에서 출현한 종의 상대 피도와 상대 빈도의 값을 합하여 

상층의 중요치를 구하였으며, 관목층과 초본층을 하층으로 

구분하여 상대 중요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의 정리 

및 가공은 엑셀 프로그램(Microsoft Office 2016)을 통해 

수행하였다.

2.4 다변량 통계 분석

신갈나무군락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앞서 정리된 대상 임

분의 중요치(IV)값을 통해 TWINSPAN(Two-Way INdicator 

Speci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CCA(Canonical 

Correspondence Analysis)를 수행하여 신갈나무군락 분포

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다변량 

통계분석은 PC-ORD6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하였다. 

환경 요인(Environmental factor)의 수집은 각각 조사구

에서 좌표(GPS), 해발고도(Altitude), 사면방위(Degree), 경사

도(Slope) 등을 현장 조사를 통해 실측하였다. 또한, 연평균 

기온 및 연강수량 2개의 기후변수는 Worldclime-Global 

climate Data(www.worldclime.ofg)에서 30년 평균기후자

료를 추출하고, QGIS 3.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간

(Interpolation)하여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층위별 구성종의 우점도

현존하는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 내 출현종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층위별 중요치(IV)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교목층에서는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굴참나무(12.7), 소나무(8.9), 산벚나무

(3.6), 졸참나무(2.8) 등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그리고, 

아교목층에서도 신갈나무의 중요치(25.5) 가장 높았고, 쪽

동백나무(14.5), 산벚나무(11.0), 당단풍나무(8.9), 굴참나무

(5.1) 순으로 나타났다. 관목층에서는 진달래(16.0), 생강나

무(12.5), 철쭉(9.2), 신갈나무(6.2), 국수나무(4.2)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초본층은 그늘사초의 중요치가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사초(5.9), 애기나리(4.0), 주름조개풀

(3.1), 큰기름새(3.0) 순으로 나타났다. 

교목층에서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차우점하는 굴참나무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갈나무가 굴참나무에 

비해 광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피음상태에서 잘 견디며

(Jeong et al., 2009), 광 구배에 따른 생장 차이가 작아 광

환경에서 신갈나무가 경쟁에 우월하여 신갈나무가 우점하

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Lee and You, 2009). 또한, 

아교목층에서 비교적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쪽동백나무는 

신갈나무와 동반 출현하는 아교목성 수종으로서(Lee et al., 

1994)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산벚나무와 

당단풍나무도 한국 중부지방 신갈나무림 내 비교적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Kwon et al., 2022). 또한, 관목층에서 중

요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진달래는 식생 천이가 일어나고 

있는 이차림의 주요 구성종이며(Lee et al., 2003), 신갈나

무군락 내 수반종으로(Kim and Sim, 2010)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초본층에서는 그늘사초, 대사초, 

애기나리 등이 신갈나무군락의 하층을 구성하는 주요 종으

로 나타났다.

현존하는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의 층위별 중요치를 분

석한 결과,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신갈나무군락의 주

요 구성종들이 높은 중요치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신갈나

무림의 전형적인 종조성을 나타내고 있다(Kwon et al., 

2022).

3.2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 유형 분류

신갈나무군락 50개 임분의 중요치(IV)값을 활용하여 

TWINSPAN을 실시한 결과, 제 1수준(Level 1)에서 담쟁

이덩굴(+), 그늘사초(+), 소나무(+)에 의해 18개의 임분이 

그룹Ⅰ(Positive Group)으로, 산벚나무(-), 굴참나무(-)에 

의해 32개의 임분이 그룹 Ⅱ(Negative Group)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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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그룹별 최상층의 최우점종과 차우점종으로 군락

을 명명하였으며, 총 2개의 그룹 신갈나무-굴참나무하위군

락(그룹 Ⅰ), 신갈나무-소나무하위군락(그룹 Ⅱ)으로 나뉘

었다(Table 2.).

분류된 두 그룹의 층위별 종조성을 보면 신갈나무-굴참

나무하위군락(그룹 Ⅰ)의 교목층은 신갈나무 65.4, 굴참나

무 16.7, 산벚나무 4.89 등 낙엽활엽수종이 주로 우점하고 

있으며, 특히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다. 신갈나무-소나무하위군락(그룹 

Ⅱ)의 교목층에서는 신갈나무 66.9, 소나무 16.4, 굴참나무 

5.8 등으로 소나무의 중요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룹 Ⅱ에서는 천이 초기종으로 알려진 소나무가 식별종이

Fig. 2. Stand clasification by TWINSPAN using the importance

value of species of Quercus mongolica community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the number for each group

indicates the stand that coresponds to each group 

(Qv: Quercus variabilis, Ps: Prunus sargentii, Pt: 
Parthenocissus tricuspidata, Cl: Carex lanceolata, Pd: 
Pinus densiflora)

자 차우점종으로 나타으며, 초기 천이 단계 이후 천이 계열

에 속한 굴참나무의 중요치가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를 보면 신갈나무-소나무하위군락(그룹 Ⅱ)은 천

이 도중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Lee et al., 1999), 하층

에서 소나무의 중요치가 매우 낮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볼 

때 신갈나무군락 내에서 점차 소나무의 세력이 쇠퇴할 것

으로 판단된다(Song and Jang, 1997). 

3.3 입지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신갈나무군락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총 50개 군락의 종조성과 5개의 

환경변수 값을 활용하여 정준대응분석(CCA)을 실시하였

다. 또한, TWINSPAN으로 분류된 각 그룹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경사도, 연

강수량 그리고 연평균기온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3). 

 TWINSPAN으로 분류된 각 그룹을 보면 1축상을 기준

으로 그룹 Ⅰ(신갈나무-굴참나무하위군락)과 그룹 Ⅱ(신갈

나무-소나무하위군락)는 연평균기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강수량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2축상을 기준으로 그룹 Ⅰ과 그룹 Ⅱ는 경

사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Hong(2020)은 한반도 활엽수군락 분포에 연평균기온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선행 연구(Lee et al., 2020)에서 참나무가 우점하는 군락들

의 분포역을 분석한 결과 연강수량으로 군락 유형이 뚜렷

하게 구분 지어지지 않았다. 또한, 경사도의 분포역을 비교한

Table 1. The importance value(IV) of major plant species according to each layer.

Scientific name Korean name
Layer

MIP
T St S H

Quercus mongolica 신갈나무 65.9 25.5 6.2 1.6 42.5

Quercus variabilis 굴참나무 12.7 5.1 2.1 1.1 8.4

Pinus densiflora 소나무 8.9 1.2 0.1 0.1 4.9

Prunus sargentii 산벚나무 3.6 11.0 0.7 0.1 5.6

Quercus serrata 졸참나무 2.8 3.6 1.5 0.3 2.8

Styrax obassia 쪽동백나무 - 14.5 2.8 0.2 5.3

Acer pseudosieboldianum 당단풍나무 - 8.9 2.9 0.5 3.5

Rhododendro 
  mucronulatum 진달래 - - 16.0 1.0 2.7

Lindera obtusiloba 생강나무 - 1.6 12.5 1.9 2.6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철쭉 - 0.9 9.2 0.3 1.8

Stephanandra incisa 국수나무 - - 4.2 0.4 0.7

Carex lanceolata 그늘사초 - - - 16.7 0.0

Carex siderosticta 대사초 - - - 5.9 0.0

Disporum smilacinum 애기나리 - - - 4.0 0.0

Oplismenus undulatifolius 주름조개풀 - - - 3.1 0.0

Spodipogon sibiricus 큰기름새 - - - 3.0 0.0

T(Tree), St(Subtree), S(Shrub), H(Herb), MIP(Mean Importanc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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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CA ordination biplot of importance value and 5 

environmental variables in 50 stands which are clasified 

by plant community. The community classification are 

▲:Quercus mongolica-Quercus variabilis subcommunity 

△:Quercus mongolica-Pinus densiflora subcommunity. 

Thearows on graph mean significant environmental 

variables which are influencing on stands,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re Annual precipitation(Ap), 

Slope(Slo), Anual mean temperature(Amt) and cross 

shape shows centroids of each group.

결과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이 13~56°, 신갈나무-소나무

군락은 10~50˚로 분포역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두 군락 

모두 범위가 비교적 넓게 나타난 점을 미루어볼 때, 본 연

구결과에서도 연강수량과 경사도는 신갈나무군락 분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군락 유형을 구분짓는 영향력은 약한 것

으로 판단된다.

3.4 천이 경향 예측

신갈나무군락 내 출현종 중 차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목

성 수종 10종(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등)의 상층과 

하층에서 중요치를 비교하여 한반도 중부지방 신갈나무군

락의 잠재 천이 경향을 예측하였다.

상층 및 하층식생에서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각각 53.3, 

4.0으로 가장 높은 중요치를 보여주고 있어 장기적으로 최

우점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4.). 상층에서 두 번

째로 중요치가 높게 나타난 굴참나무는 하층에서 당단풍나

무보다 중요치가 낮게 나타나 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교목

성 수종들과의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단풍나무는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낙엽수림의 표징종이며

(Kim et al.., 1991), 상층과 하층에서 비교적 높은 피도를 

유지하고 있어 추후에도 중요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

으로 판단된다. 소나무는 상층에 비해 하층에서 중요치가 

매우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비

교적 서식환경이 좋지 않은 능선이나 암석지에 잔존할 것

Table 2. The importance value(IV) of major plant species in each group classified by TWINSPAN

Group Scientific name
Layer

MIP
T St S H

Ⅰ

Quercus mongolica 65.4 25.9 5.6 1.9 39.1 

Quercus variabilis 16.6 6.8 2.6 3.7 10.4 

Prunus sargentii 4.9 15.9 0.5 0.5 7.3 

Styrax obassia 0.0 12.1 4.0 0.6 4.4 

Acer pseudosieboldianum 0.0 8.4 3.5 0.5 3.2 

Pinus densiflora 4.8 1.8 0.2 0.2 2.8 

Toxicodendron trichocarpum 0.0 5.7 5.7 0.6 2.7 

Quercus serrata 2.3 3.2 2.3 0.0 2.4 

Lindera obtusiloba 0.0 1.0 12.5 1.1 2.3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0.0 1.3 12.5 0.0 2.3 

Ⅱ

Quercus mongolica 66.9 24.6 7.2 1.9 39.7 

Pinus densiflora 16.4 0.0 0.0 0.2 7.6 

Styrax obassia 0.0 20.0 1.0 0.6 6.4 

Fraxinus rhynchophylla 1.2 14.3 3.2 2.0 5.6 

Quercus variabilis 5.8 1.4 1.2 3.7 3.6 

Acer pseudosieboldianum 0.0 10.2 2.0 0.5 3.5 

Rhododendro mucronulatum 0.0 0.0 20.1 0.9 3.2 

Quercus serrata 3.7 4.3 0.4 0.0 3.1 

Lindera obtusiloba 0.0 2.9 12.5 1.1 2.9 

Prunus jamasakura 1.2 7.2 0.5 0.2 2.9 

T(Tree), St(Subtree), S(Shrub), H(Herb), MIP(Mean Importanc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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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Piggott et al., 1964; Tilman, 1984). 또한 

졸참나무의 중요치는 상층과 하층에서 큰 차이가 없고, 모

두 중요치가 낮게 나타나 교목성 수종들과 경쟁에서 밀려 

중요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잣나무는 상층에서 출현

하지 않았지만 하층에서는 0.5의 중요치를 보였다. 우리나

라 대표 조림수종인 잣나무는 잣구과나 피잣을 먹이로 하

는 조류나 설치류 등의 동물이 운반하여 종자를 산포하였

으며 임상유기물의 분해가 빠르고 임내 입사광량이 많아 

치수 발생이 용이한 활엽수림의 하층에서 잣나무의 치수가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Lee, 2002; Hayashida, 1989). 

 

Fig. 4. Comparison of importance value(IV) of major 10 woody 
plant species of overstory(tree layer and subtree layer), 
understory(shrub layer and herb layer) of the Quercus 
mongolica community. 

4. 결 론

한반도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의 구조적 특성과 천이 경

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요치를 분석하고, 다변량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군집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입지환경요인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현존하는 한반도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은 상층 및 하층 

모두 신갈나무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나 신갈나무 후계목이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층의 

아우점종은 당단풍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엽활엽수종의 중요치가 높게 나타났고, 

소나무는 상층에 비해 하층에서 중요치가 매우 낮게 나타

났다.

중부지방의 신갈나무군락은 신갈나무-굴참나무하위군락

(그룹Ⅰ)과 신갈나무-소나무하위군락(그룹Ⅱ) 2개의 그룹

으로 분류되었으며, 경사도, 연강수량, 연평균기온이 신갈

나무군락 분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중부지방 신갈나무군락은 장기적으로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군락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분포지의 입지 조건에 따라 굴참나무, 당단풍나무 등 

낙엽활엽수종이 하층에서 계속 우점할 것으로 보이며, 소나

무는 점차 세력이 약해서 능선이나 암석지에 잔존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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