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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the riverside vegetation around
Dongbokstream,Koreawasstudied. Thevegetationwasdividedinto
thirteenassociations.Reflectingvarioushumanimpactsinthepast,the
associationsandcommunitiesoftheArtemisieteaprincipisweremost
plentifulthere.The vegetation units obtained in thepresentstudy
were as follow: Forest vegetation: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Shrub
vegetation: community, Grassland vegetation:
Polygonetum thunbergii, Phragmitetum japonicae,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
community.Itwasinferredthattheendemicvegetationunitsinthe
riversidevegetation ofKoreawerevery rare,becausemostofthe
vegetation units obtained in thepresentstudy werecommo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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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ofJapan.Ontheotherhand,theassociationsandcommunities
ofclasses characterizing the riverside vegetation increased with a
decreasedofhumanimpactsfrom thedownstream totheupstream in
Dongbokstream,whilethenumberofthenaturalizedplantswasthe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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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자연식생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Waguer(1950),

Ellenberg(1956),Tüxen(1956),Braun-Blanguet(1964),Knapp(1970)등에
의해 발표되었다(이 등,1986).식생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며 식
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는 기온,강수량,토양,지형 및 인간간섭
을 들 수 있다(정 과 최,1983).
식생은 자연적,인위적 입지조건과 동물군을 포함한 생태계의 특성을

결정하는 일차적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어느 지역의 자연보호의 출
발점이자,또 그 목표 중 하나이다.자연보호를 위한 식생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이 등,1979).하나는 어느 보호구나 보호 예정지
에서 환경기반이 되고 있는 식생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다.또 하나는
어느 보호구나 보호 예정지의 식생의 보호,보존,보수,회복,복원과 같은
구체적인 관리나 보전의 방식을 도모하는 일이다.
생태계 내에서 녹지의 기능은 일차생산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토양

과 지질 등 여러 가지 외부 환경요인의 변화를 완충하는 역할로서 중요하
게 인식되고 있으며,경관적인 측면이나 수자원의 근원을 이루는데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최 등,1992).하천 주변의 녹지 식생의 양은 하천으
로 유입되는 수계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하천 주변의 녹
지 식생의 질과 양을 파악하는 일은 하천의 수질을 평가하고 수질이 변화
해 나갈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나,1995).하천 담수역
에 생육하는 대형 고등 관속식물은 수중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인자이며,
수생식물은 육상식물에 비해 수중생태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담수역의 수생식물의 종 구성을 파악함으로써 수계의 질 및 오염의 정도
를 예측하는 지표 종으로 근래 들어 자주 이용되고 있다(선 등,1992).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의 문제점은 지난 40년간 댐,보,건설 등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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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환경이 변하고,산업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의 증가와
부영양화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속화되었을 뿐 아니라,서식처가 단순화
되어 생물상이 크게 변화한 것들이다.하천 생태계의 주요 변화요인은 물
리적 변형,화학적 변화,생물학적 변화로 크게 나눌 수 있다(주 등,
1994).물리적 변형으로는 댐건설,직강화,준설,골재채취,제방건설,고수
부지 개발,용수공급을 위한 과도한 하천수의 이용,산불,농경지 개간,습
지매립,수중보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물리적 요인은 화학적,생물학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현재 대부분의 상류 및 중류하천에는 농경
지와 도시의 확대 그리고 보의 건설로 인하여 유량과 유속의 변화가 가속
화되어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제약을 받고 있다.수심이 깊어지고 유
속이 느려지는 곳은 생물상이 크게 변화되어 일차 생산자인 부착식물이
감소하고 플랑크톤이 크게 증가하여 무척추동물의 섭식형태가 되었다.이
러한 변화는 어류의 종 조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보의 설치는 희
귀성 어종의 회귀를 막아 그 수를 감소시켰다.화학적 변화요인은 점오염
원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유기․무기오염물의 유입 즉,공장폐수,생활하
수,유해독극물,기름유출,토사유입 등을 들 수 있다.댐건설에 의한 수량
감소나 오염물질 유입의 가속으로 인하여 중․하류 하천의 수질오염은 악
화되고 있으며,하류의 경우 지난 20～30년간 부영양화의 가속으로 여름
남조류 번성이 빈번해지고 일차생산자의 군집변화로 인해 연쇄적으로 전
체적인 생물상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주었다(정과 최,1983).생물학적 변
화 요인은 외래 유입종에 의한 하천 고유 생태계의 교란과 특종 종의 남
획에 따른 하천생태계 군집구조 및 영양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천은 생활용수,농,공업용수 등 인간의 이용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이 긴 세월에 거쳐 형성한 자연이고,또 각종 생물이 생식하는
biotop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하천생태계 전반에 대한 자연보호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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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다.특히 생물다양성의 유지,관리란
측면에서도 하천생태계의 보호,보전,복원,창조 등이 더욱 요구되고 있
다.또,하천은 홍수나 범람 등 환경 변화가 심하므로 주위와는 달리 하천
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자연이 관찰되는 장소이기도 하다.물
론 그러한 자연을 그 상태로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어느 하천 지
역의 모든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처럼 하천
생태계의 환경은 그 자체의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도 크게 변화하지만,여
기에 인간생활이 결부될 때 그러한 변화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하천 주변은 빈번한 범람으로 인하여 입지환경이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

적인 서식공간이며,유수에 의한 종자나 식물체의 이동,일시적인 모래톱
이나 새로운 범람원의 형성,양호한 수분 및 영양분 공급 등의 다양한 환
경인자들로 인해 독특한 Biotop을 이루고 있다.이러한 Biotop은 하상의
직선화,환경오염으로 인한 수질악화,무분별한 하상조림,낚시 등과 같은
유양활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Biotop으로서의 질이 저하
되고 있다(ArbetskreisforstlicheLandespflege,1984).
수생식물은 정상적으로는 물에서 생육하고 있는 식물로서,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도 그들의 생활사 중 어느 한 시기는 수중에서 생육하
는 종류로서(Muensher,1944),일반적으로 관속식물 중 초본식물만을 지
칭하기도 한다(Sculhorpe,1967).수생식물은 생활형과 생육지에 따라 크
게 물가에서 뿌리를 물 밑 저토에 내리고 사는 정수식물,수면에 떠 있는
부수엽을 발달시키는 부엽식물 및 영양기관이 물속에 잠겨있는 침수식물
등으로 구분한다(최,1986).수생식물은 수서동물의 일차적인 영양 공급원
과 서식처가 되고,수생식물에 부착하여 생육하는 수서곤충은 어류나 수
금류의 먹이가 되므로(정과 최,1983),생물다양성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침수식물은 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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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수행하는 경엽부가 물속에 완전히 잠겨있어,수중생태계에서 물질생
산과 영양소 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그 스스로도 수체의 여러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침수식물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수질 보
존에도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조 등,1996).침수식물의 분포에 대한 영
향은 저토보다 수환경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수온(Spence,1982)을
비롯하여 수소이온농도(Roelofs,1983),부유물질에 의한 탁도(Westlake,
1975)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에는 수질관리측면에
서 수생식물로 부영양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쓰거나,수질을 평가하는
지표생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으며(공,1996),수서곤
충에 비하면 이러한 연구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수변부의 식생은 갈수기의 수면부인 저수위선 바로 위로는 주로 일년생

초본식물들이 우점하고,홍수기에 물이 잠기는 중수위선,또는 평균 수위
선부터 목본식물이 출현한다.중수위선의 수변지역은 홍수로 인해 연중
수개월 가량 물에 잠기는 부분이므로,이곳에 서식하는 식물종들은 빠른
생장률,유연한 가지,무성생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Ellenberg,1996).
하천변 식생의 종구성과 지리적인 분포는 지형학적인 요소,연중 범람

횟수,해발고 토심,지형의 경사,암석입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지만 화학적 요인도 중요한 인자라고 판단되며,최근에는 환경오염이 심
각해져 식생의 변화와 분포가 수질오염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김 등,
1991;이,1995).
외국의 경우,하천생태학은 북미를 중심으로 최근 20여년간 급속히 발

전하고 있는 분야이다.하천생태학의 발전은 1952년 Welch의 저서 “육수
학”에서 여러 분류군의 서식실태에 관하여 언급한 것을 계기로,1960년대
에는 하천의 생물 군집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에 대한 관심이 크
게 고조되었다.특히 저서동물과 기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쇄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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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ritus)이 수서곤충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하천에서의 유연종의 미세분
포 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하지만 이때에도 하천이나 하천변의 식물
상이나 군락구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식물사회학

적 업적이 축적되어 왔다.그러나 많은 연구가 자연도가 높은 산지식생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저지대의 개발지구나 도시,농촌주변의 이차식생에
대해선 연구가 덜 되어 있다.우리나라의 자연이 이차적인 자연에 의해서
도 유지되어 온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차식생,특히 인
가주변의 경관을 특징 짖는 이차림에 대해 더욱 관심이 기울어져야 하리
라 생각한다.
동복천은 현재 동복댐으로 막혀있고,여기에서 흐르는 하천은 다시 주

암호로 유입되되 있어 국내 하천 중에서도 댐과 댐 사이에 위치하는 독특
한 형태를 가진 하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이 동복호와 주암
호는 모두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민감
한 부분이다.
동복댐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서리에 있는 동복천을 가로막은 댐으로

광주광역시 남동쪽 20km 지점에 있으며,광주광역시 상수도의 수원용으
로 건설되었다.원래 댐의 바로 상류에 1971년 광주광역시에서 건설한 높
이 19.3m,길이 133.8m의 작은 댐이 있었는데,상수도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82년 11월～1985년 7월에 새로 건설하였다.댐으로 형성
되는 저수지는 이서면의 12개리에 걸쳐 있고,만수면적 6.61km2,총저수용
량 9900만 m3,유역면적 189km2로,1일 25만 m3의 상수도용수를 광주광
역시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조사지역에 관한 연구는 주암호를 중심으로 일부 조사되었

지만 이것도 육수학적 연구와 수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식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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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89자연생태계 전국조사(Ⅱ-2)-제4차년도(전남의 식생)1(길,
1989),1990년 환경처에서 시행하는 녹지자연도와,현존식생도 등이 전부
이며,이곳의 식생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광주시
에 인접하는 하천식생과 식물상에 관한 연구로 황룡강에 대한 연구는 나
(1995)에 의해 보고되었고,영산강에 대한 연구는 김(1996),광주천에 관한
연구는 변(2005)에 의해 보고되었을 뿐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복천 13Km 구간을 대상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여,그 일

대의 자연생태계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고,위의 자연보호의 목적이나 의
의를 달성할 기초자료를 수립할 목적으로 행하였다.물론,그간의 우리나
라에서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하천생태계에 대해 많은 생태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과 임 1990,김 등 1991,1993,윤 등 1993,조와 김
1994,조 1995,이 1995,임 등 1995).그러나,하천지역의 식물사회학적
연구는 송(1992)에 의한 일부만 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빈약한 실
정이다.물론 동복천 일대를 포함한 주변의 전반적인 생태에 대해서는 주
암호의 지천으로 일부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으나,당시에 식물상이나 식물
군락을 포함한 식물사회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일반적으로 식물
군락에 의한 환경지표성은 개개의 식물이나 식물상적 조사에 의한 환경지
표성보다 뛰어난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데,바로 이러한 점들이 대부분의
사전 연구에서 간과되었다.광주 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동복천이
동복댐의 건설 이전에 연구되어진 자료도 없지만,현재 20년이 지난 지금
도 이곳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그리고,향후에도 동복
천변의 수변식생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지역 식생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이 연구는 동복천변의 식생현황
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이 지역의 종조성,구조,분포,인위적 영향,군락
상호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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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조조조사사사대대대상상상지지지의의의 개개개요요요
111)))지지지리리리적적적 위위위치치치 및및및 지지지형형형
동복천은 주암호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하고 있

으며 동복천에서 주암호로 유입되는 총 연장은 13.5㎞이다.지리적으로는
북위 35°04′～ 35°13′,동경 126°49′～ 127°00′사이에 위치해 있다
(Fig.1).

222)))기기기후후후요요요인인인
조사지역의 기상은 위도상 중위도지역에 속하며,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광주지방 기상청에
서 호남지역의 기후 분포에 의한 자료를 보면 조사지역의 기후는 호남서
해안형에 속한다.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연
평균 기온은 13.5℃로써 온대 남부 기후대에 속하는 지역이다.연평균 기
온이 최대인 달은 8월로 30.5℃였고 최저인 달은 1월로 -3.3℃였다.연평
균 강수량은 1368㎜로써 우리나라 평균치인 1000～120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연평균 풍속은 2.2m/sec이며,연평균 습도는 72%로 나타났다
(Table.1).



- 8 -

TTTaaabbbllleee111...TTThhheeemmmeeettteeeooorrrooolllooogggiiicccaaallldddaaatttaaafffrrrooommm 111999999111tttooo222000000000ooobbbssseeerrrvvveeedddbbbyyy
CCCeeennntttrrraaalllMMMeeettteeeooorrrooolllooogggiiicccaaalllOOObbbssseeerrrvvvaaatttooorrryyy,,,GGGwwwaaannngggjjjuuuBBBrrraaannnccchhh

dddiiivvviiisssiiiooonnn JJJaaannn...FFFeeebbb...MMMaaarrr...AAAppprrr...MMMaaayyySSSuuummm...JJJuuulll...AAAuuuggg...SSSeeeppp...OOOcccttt...NNNooovvv...DDDeeeccc...YYYeeeaaarrr

ttteeemmmpppeeerrraaattt
uuurrreee
(((℃℃℃)))

mmmeeeaaannn 0.5 1.9 6.5 12.9 17.8 22.0 25.5 26.1 21.4 15.4 8.7 2.8 13.5

mmmeeeaaannn
mmmaaaxxxiiimmmuuu
mmm

5.1 7.0 12.4 19.3 23.9 27.2 29.7 30.5 26.6 21.5 14.3 8.0 18.8

mmmeeeaaannn
mmmiiinnniiimmmuuu
mmm

-3.3 -2.3 1.6 7.3 12.4 17.8 22.4 22.6 17.2 10.3 4.2 -1.2 9.1

hhhuuummmiiidddiiitttyyy
(((%%%))) nnnooorrrmmmaaalllsss 70.5 68.9 66.2 65.2 68.4 75.1 80.6 79.0 75.8 71.0 71.6 71.7 72.0

ppprrreeeccciiipppiiitttaaa
tttiiiooonnn
(((mmmmmm)))

nnnooorrrmmmaaalllsss 38.0 43.9 64.5 95.3 97.3 190.3281.9276.0137.7 55.3 55.4 32.41368.0

wwwiiinnnddd
ssspppeeeeeeddd
(((mmm///ssseeeccc)))

nnnooorrrmmmaaalllsss 2.2 2.4 2.5 2.5 2.3 2.1 2.4 2.1 1.9 1.8 1.9 2.0 2.2

ddduuurrraaatttiiiooonnn
ooofff

sssuuunnnssshhhiiinnneee
(((hhhrrr)))

nnnooorrrmmmaaalllsss 162.1164.9197.9216.8232.1177.4163.1188.2181.8205.9163.7160.02213.9

sssoooiiilll
sssuuurrrfffaaaccceee
ttteeemmmpppeeerrraaattt
uuurrreee(((℃℃℃)))

nnnooorrrmmmaaalllsss 1.5 3.1 7.8 14.8 20.3 24.6 27.4 28.1 23.4 16.8 9.1 3.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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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사사사기기기간간간 및및및 조조조사사사지지지역역역
현지조사는 2004년 5월～2005년 8월에 수차례 행하였다.식생조사는 동

복천 수계에 한정하여 군락의 입지조건과 상관으로 균일한 장소를 선정하
여 표본구를 총 40개를 설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Fig.1).하류역의
조사지점과 상류역의 조사지점 사이는 총연장 13km이다.동복천 주변에
는 촌락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충적저지는 대부분 논으로 경
작지화하였다.한편 일부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축사를 설비한
농가도 관측되었고,하천변의 주위에는 해발 300m 내외의 야산이 일부
있었다.따라서 동복천 주변의 자연환경은 일찍부터 직․간접적으로 인간
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Fig.111...AAA mmmaaappp ssshhhooowwwiiinnnggg ttthhheee sssaaammmpppllliiinnnggg sssiiittteeesss,,,DDDooonnngggbbboookkk ssstttrrreeeaaammm,,,
CCChhhooonnnnnnaaammm,,,KKKooorrreee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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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방방방법법법
식생자료는 현지조사에 의한 식생 조사 자료의 수집과 실내작업에 의한

군락조성표의 제작,식생단위의 결정,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한 종합적 해
석의 단계로 대별된다.

111)))야야야외외외식식식생생생조조조사사사
식생조사자료는 하천 부지 내에서 식별되는 모든 식생유형에서 수집하

였다.조사지는 식물군락의 상관,입지,종조성에 있어서 균질한 식분을
선택하였다.조사면적은 종수-면적곡선에 있어서 최소면적의 범위에 기준
을 두었다(Ellenberg 1956,Mueller-DomboisandEllenberg 1974,宮脇
1967).다층군락에 있어서는 각 계층의 높이,식피율이 목측되어,다음으
로 각 계층마다의 출현종의 완전한 목록을 만들었다.그 다음에 Braun
-Blanquet(1964)의 전추정법에 의한 종합우점도와 군도에 의해 각 계층에
있어서 출현종의 배분상태가 기록되었다.그 밖에,개개의 식물군락에 관
하여 야외에서 판정가능한 입지조건(방위,경사,해발고,미지형,인위적
영향,토양)을 기록하였다.

222)))군군군락락락구구구분분분 및및및 기기기타타타
야외에서 얻어진 식생조사자료는 군락형태나 생활형 등을 고려해 넣어

동질의 종조성을 가지는 식분마다 종조성표에 통합된다.조성표는 일련의
조성표 제작과정에 의해 만들어지며,그 결과 상재도가 높은종,구분종 및
표징종 등이 귀납적으로 추출된다(Mueller-DomboisandEllenberg1974).
국지적인 종의 조합에 의한 군락단위는 인접지역이나,더 나아가 광역적
으로 다수의 식생 조사자료와 비교검토를 하여 상급단위의 통합 여부를
결정하였다.한편,長田(1976)의 도감류에 근거하여 군락 구성종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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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식물도 추출하였다.식물의 학명과 군락명은 각각 정(1957),이(1989)
와 Barkman(1986)등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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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삼삼삼림림림식식식물물물군군군락락락(((FFFooorrreeessstttvvveeegggeeetttaaatttiiiooonnn)))
동복천 유역은 오래전에 경작지화가 이루어졌고,또한 인위적인 간섭이

끊임없이 미쳐 온 결과 이 지역의 자연 식생은 거의 파괴되었다.따라서
오늘날 이 유역에 보이는 산림은 대부분 대상식생인 이차림이다.이 중
소나무군락,리기다소나무 식재림,상수리나무군락이 동복천 유역의 구릉
사면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이들 이차림은 과거에 용재로서의 벌
채,신탄림으로서의 이용 등 다양한 인간활동의 결과 잠재자연식생인 낙
엽활엽수림이 파괴된 입지에 성립하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처럼
잠재자연식생의 파괴는 동복천 주변에서 경작지와 산림에서뿐만 아니라
하천변식물군락의 성립지에도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군락의 종조성에
큰 변화를 야기시켰다고 추측된다.

1)소나무군락( community,Table2)
소나무군락은 한반도 전역의 산야의 표고 1,300m이하의 암석지 등에서

생육하고 그 군집은 한국의 산림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림군집이다(이,1995).또한 소나무군락은 건성토양에서 반습지 토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지에 분포하고 있다.이 군락은 대체로 파괴가 심한
낮은지대나 매우 건조한 사면부에 분포하지만,토양이 비교적 발달한 입
지에서는 높은 식피율을 나타내며,암석노출이 심한 곳,인가에 가까운
곳,예취(刈取)등으로 인위적 간섭을 받는 입지에서는 낮은 식피율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지역의 일부도 소나무에 의해서 식별되는
군락으로서 이차림을 이루는 참나무군락과 대립하면서 비교적 너덜에 가
까운 지역이나 암석지를 주변으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 비교적 양수림의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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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communityofDongbokstream.
SSSeeerrriiiaaalllNNNooo... 조사구 번호 1 2 2 4
Quadratsize(㎡) 조사구 면적 100 100 100 100
Heightoftree-1layer(m) 교목층 높이 8 12 15 13
Coverageoftree-1layer(％) 교목층 피도 40 65 80 70
Heightoftree-2layer(m) 아교목층 높이 6 8 7 8
Coverageoftree-2layer(％) 아교목층 피도 5 25 40 50
Heightofshrublayer(m) 관목층 높이 4 5 3 3
Coverageofshrublayer(％) 관목층 피도 20 50 35 40
Heightofherblayer(cm) 초본층 높이
Coverageofherblayer(％) 초본층 피도 65 70 70 50
Numberofspecies 출현 종 수 19 16 14 15
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lllssspppeeeccciiieeesssooofffCCCooommmmmmuuunnniiitttyyy

소나무 T1 3 3 3 3
CCCooommmpppaaannniiiooonnnsss

신갈나무 T1,T2 1 + + +
물푸레나무 T1,T2 + 1 r r
억새 H r + +
새 H + + +
김의털 H 1 r
그늘사초 H + + r
삽주 H + + + +
생강나무 T2,S 1 + +
개암나무 T2,S + + +
참나물 H + r r r
노린재나무 T2,S 1 + +
철쭉 S r r
조록싸리 S + r r
국수나무 S + r r r
청미래덩굴 S + r r
큰기름새 H r
산거울 H r r
땅비싸리 H r r
고사리 H r
꽃며느리밥풀 H +
마타리 H + r r
댕댕이덩굴 H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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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군락의 층별 군락구조는 3～4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많으
며,대체로 아교목층이 빈약한편이다.교목층에 있어서 우점종은 소나무이
고 그 밖에 신갈나무,물푸레나무 등이 혼생하며,식생고는 8～15m,식피
율은 40～80%로서,평균 식피율은 다른 군락보다 낮다.이와 같은 개방형
에 가까운 임관은 본 군락이 가지는 특성으로서 억새,새,김의털,산거울,
그늘사초,삽주와 같은 임상의 양지성 초본식물에 호적의 광조건을 제공
하여,이들 식물이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아교목층의 식생고는 6～8m,
식피율은 5～50%로서 생강나무,개암나무,참나무류 등이 혼생한다.관목
층의 식생고는 2～5m,식피율은 5～70%로서 노린재나무,철쭉,조록싸리,
국수나무,청미래덩굴 등이 출현했다.초본층의 식생고는 0.7m 이내,식피
율은 40～90%로서 큰기름새,산거울,새,땅비싸리,고사리,꽃며느리밥풀
등이 우점하는 임분이 많았다.마타리,댕댕이덩굴 등 건성한 입지에 흔히
나타나는 초원성 식물종도 높은 상제도로 출현하였으며,교목과 아교목층
에서 낙엽활엽수인 sp.가 나타나 이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소나
무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이 군락은 고도 200～300m 이내
의 지대에 나타났고 수고는 평균 8～15m,교목층과 아교목층의 식피율은
5～80%로서 다른 군락보다 비교적 낮으며 또한 출현 종수도 적었다.

2)상수리나무군락( community,Table3)
이 군락은 동복천 주변의 구릉지에 양성으로 토양이 비교적 깊게 퇴적

한 입지에 리기다소나무군락과 인접하여 지속군락으로 발달하고 있다.
종 조성적으로는 리기다소나무군락과 소나무군락 사이에 이행적으로 분포
하는 군락으로 볼 수 있다.이행지표종으로는 상수리나무,뚝갈,매화노루
발,구와꼬리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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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communityofDongbokstream.
SSSeeerrriiiaaalllNNNooo... 조사구 번호 14 15 16
Quadratsize(㎡) 조사구 면적 100 100 100
Heightoftree-1layer(m) 교목층 높이 16 18 20
Coverageoftree-1layer(％) 교목층 피도 65 70 80
Heightoftree-2layer(m) 아교목층 높이 6 7 8
Coverageoftree-2layer(％) 아교목층 피도 15 20 30
Heightofshrublayer(m) 관목층 높이 2 2 3
Coverageofshrublayer(％) 관목층 피도 10 10 20
Heightofherblayer(cm) 초본층 높이
Coverageofherblayer(％) 초본층 피도 70 85 65
Numberofspecies 출현 종 수 23 19 16
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lllssspppeeeccciiieeesssooofffCCCooommmmmmuuunnniiitttyyy

상수리나무 T1 3 3 4
CCCooommmpppaaannniiiooonnnsss

당단풍 T1,T2 1 + +
생강나무 T2 + 1 r
물푸레나무 T1,T2 r +
함박꽃나무 T1,T2 + +
쪽동백 T1,T2 1
노린재나무 T2 r r r
옻나무 T2,S + + r
철쭉 S + + +
미역줄나무 S 1 +
진달래 S + +
국수나무 S + r r
조릿대 S 1 + +
관중 H r
단풍취 H + r r
그늘사초 H + r r
애기나리 H + r
삽주 H r
대사초 H r
노루오줌풀 H r
싸리 S r r
작살나무 S r
산쑥 H +
큰애기나리 H + r
맑은대쑥 H r +
참취 H r r
며느리밥풀 H r r
털진달래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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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락은 낙엽활엽수림대의 대표적인 군락으로 계층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며 비교적 자연도가 높은 군락이다.층별 군락구조는 교목층은 식생
고는 9～20m이고,식피율은 60～80%로서 평균 식피율이 매우 높았으며
따라서 아교목층이나 관목층 임상의 식피율이 낮게 나타나며,우점종인
상수리나무를 비롯해서 당단풍,생강나무,물푸레나무 등이 혼생하였다.
아교목층의 식생고는 6～8m이고,식피율은 10～30%로서 평균 식피율이
매우 낮았으며 함박꽃나무,쪽동백,노린재나무,옻나무 등이 흔히 혼생하
였다.관목층의 식생고는 2～5m이고,식피율은 10～30%로서 철쭉,미역줄
나무,진달래,국수나무,조릿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그리고 초본층의
식생고는 0.65m 이내 이고,식피율은 60～85%로서 관중,미역취,그늘사
초,애기나리,삽주,대사초,노루오줌풀 등이 나타났으며,전체적으로 조
사지역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 군락은 상수리나무의 우점에 의해 식별되며,리기다소나무군락의 조

성과 비교하여 소매,망토군락의 요소가 덜 출현하는 경향이 있다.초본층
의 조성은 소나무림의 임상과 비교하여 큰 차는 없으나,임관이 더 울창
하므로,양생 초본과 소매,망토 군락의 요소가 몇 종 탈락되어 종수가 약
간 감소한다.

3)리기다소나무군락( community,Table4)
이 군락은 조사지역 내에 시설지구 주변과 도로주변 그리고 경작지 부

근에 간헐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식재기원의 군락이다.이렇게 분포하는
리기다소나무군락의 입지에는 본래 우리나라 자생종의 군락이 자라고 있
었는데,벌채 후 식림을 행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
리나라의 식재림군락에 흔히 분포하고 있다.이 종은 속성수기 때문에 과
거에 산림녹화용,사방용으로서,또 일부는 용재로서 우리나라 냉온대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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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활엽수림 영역에 널리 식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본 군락은 침엽교목
으로 군락계층이 3～4층의 구조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목층
의 식생고는 10～20m 내외,식피율이 40% 내외의 낮은 피도로 우점하고
흔히 소나무와 혼생한다.아교목층은 식생고가 7m 내외이고,식피율은
10～45%로서 박달나무,졸참나무,산벗나무 등이 흔히 혼생하나 역시 낮
은 우점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관목층의 식생고는 3～4m이
고,식피율은 10～35%로서 쥐똥나무,생강나무,화살나무 등이 생육하고,
초본층의 식생고는 0.5m 내외에 달하며,식피율은 60～90%로서 매우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지역에서 이 군락의 구조는 4층 구조로서 교목층의 식피율은 40～

50%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고,식생고는 13～20m 이내 이다.아교목층의
식피율은 10% 내외로 낮은 편이고,식생고는 6m 내외로 다른 지역의 리
기다소나무군락과 비슷하였다.관목층의 식피율은 60% 내외로 매우 높은
편이고,식생고는 3～4m로 조사되었으며,초본층의 식피율은 60% 내외로
낮은 편이고,식생고는 0.5m로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리기다소나무군락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군락의 교목층에 리기다소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다른지역의 군락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소나무는 나타나지 않았다.아교
목층에 생강나무,개옻나무 등이 혼생하였고,관목층에 국수나무,산딸기,
청미래덩굴,진달래,조록싸리 등이 나타났으며,초본층에 기름새,그늘사
초,땅비싸리,김의털,삽주,기름새,억새 등이 흔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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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 communityofDongbokstream.
SSSeeerrriiiaaalllNNNooo... 조사구 번호 5 6 7 8
Quadratsize(㎡) 조사구 면적 100 100 100 100
Heightoftree-1layer(m) 교목층 높이 20 18 16 10
Coverageoftree-1layer(％) 교목층 피도 40 40 40 40
Heightoftree-2layer(m) 아교목층 높이 7 8 8 6
Coverageoftree-2layer(％) 아교목층 피도 35 45 40 10
Heightofshrublayer(m) 관목층 높이 3 3 4 3
Coverageofshrublayer(％) 관목층 피도 35 10 15 35
Heightofherblayer(cm) 초본층 높이
Coverageofherblayer(％) 초본층 피도 60 90 75 70
Numberofspecies 출현 종 수 15 15 14 14
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lllssspppeeeccciiieeesssooofffCCCooommmmmmuuunnniiitttyyy

리기다소나무 T1 4 4 4 4
CCCooommmpppaaannniiiooonnnsss

소나무 T1,T2 r + + +
박달나무 T1,T2 + + + +
졸참나무 T1,T2 1 r r r
산벗나무 T2,S + +
쥐똥나무 T2,S + + + +
생강나무 T2,S r r
화살나무 S + + +
개옻나무 T2,S + + + +
국수나무 S + + r
산딸기 S + + +
청미래덩굴 S r r + r
진달래 S + +
조록싸리 S r r r
기름새 H r r
그늘사초 H r r r r
땅비싸리 H r r r
김의털 H r
삽주 H r
억새 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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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관관관목목목식식식물물물군군군락락락(((SSShhhrrruuubbbvvveeegggeeetttaaatttiiiooonnn)))
동복천변의 관목식물군락으로는 하천 고유의 갯버들군락과 하천과 접하

는 일부 대지 및 구릉 사면의 삼림과의 경계역에 생육하는 망토군락 등이
소수 확인되었다.후자의 망토군락의 경우는 동복천 주변 대부분이 농경
지와 같은 개방공간에 접하고 있어 그다지 발달하고 있지 않다.

1)갯버들 군락( community,Table5)
본 군락은 특히 조사지역 내의 동복천 일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우리나라의 다른 하천 주변에도 널리 나타나는 하천변 관목군락
의 일종이다.동복천의 일반적인 지역에서 하천입지에 대한 인간활동의
강도가 높아서,이 군락이 많이 소실되어 파편상 식분만 관찰되는데 이것
도 정비와 관리가 잘된 곳이나 인위적 간섭이 적은 곳에서만 나타났다.
본 군집은 내버들 1종을 군집표징종으로 하며,버드나무류의 대표적인

군락이다.수반종으로 갯버들 외에 쇠뜨기,고마리,쑥 등 소수의 초본종
이 낮은 우점도로 출현하는 것 이외에 이 지역의 종군은 볼 수가 없었다.
생육지는 급류의 주변부이며,모래를 품은 자갈땅이 많고 물이 불어나

면 종종 관수하는 입지이다.갯버들의 줄기,가지는 탄력성이 있어 유수의
기계적 작용에 저항력이 있으며,보통 본 종은 유수방향으로 대상으로 분
포한다.이러한 생태적 특성은 다른 버드나무류 군락에서는 보기 드믄 현
상이며,상류로부터의 토사,자갈의 흐름을 정지시킴으로서 하류의 수질보
전에의 효과가 기대된다.따라서 사업지구내의 지천의 정비에서도 하천변
에 갯버들을 유도하여 경관과 수질의 영향에 이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
단된다.우리나라 하천식생에서 인접군락으로는 앞에 고마리군락이나 달
뿌리풀군락이 분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조사지역에서도 마찬가지
로 달뿌리풀군락과 고마리군락이 일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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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communityofDongbokstream.
SSSeeerrriiiaaalllNNNooo... 9 12 33
Quadratsize(㎡) 25 25 25
Heightofshrublayer(m) 2 2 3
Coverageofshrublayer(％) 50 60 50
Heightofherblayer(cm) 20 30 20
Coverageofherblayer(％) 70 85 65
Numberofspecies 13 12 13
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lllssspppeeeccciiieeesssooofffCCCooommmmmmuuunnniiitttyyy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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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초초초본본본식식식물물물군군군락락락(((GGGrrraaasssssslllaaannndddvvveeegggeeetttaaatttiiiooonnn,,,TTTaaabbbllleee666)))
과거의 인위적 영향에 기인하여 현재 동복천변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

포하는 군락이며,그 강도에 대응하여 고경초본군락에서 단경초본군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락이 식별되었다.따라서 이들 군락이 소속하는 최
상급 식생단위인 군강레벨에 있어서도 여러 갈래에 걸치고 있다.

1)고마리 군집(Polygonetum thunbergiiLohm.etMiyawaki1962)
이 군집은 본 조사지역에서 가장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었으며,동복천

상류역에서 하류역의 하천변에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었다.중
류역과 하류역에 인접한 충적저지의 일부 논 주변 및 객토를 행한 하천부
지와 하천의 접면에 산발적으로 군생하고 있었으며,고르게 분포면적을
확대하고 있었다.또한 수변식물로 물잔디를 흔히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
으며,다음으로 여뀌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마리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유량이 비교적 풍부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이 군락이 나타나는 대부분 지역이 하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 군집은 교란지에서 우세한 호질소성 식물로 구성되는 일이 많으며,

동복천 상류역에서는 물잔디과 여뀌류를 수반하였으며,중․하류역에서도
그런 성질을 가진 종으로서 여뀌,바보여뀌,기생여뀌 등을 수반하고 있으
나 흔히 동반하는 물봉선은 나타나지 않았다.출현종은 8～12종이며,고마
리가 심히 우점하는 경우는 3～5종으로 감소한다.이 군집은 과질소화를
주 요인으로 하는 수질오탁지역에 번무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러한 환경의
지표군락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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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뿌리풀 군집(Phragmitetum japonicaeMinamikawa1963)
표징종인 달뿌리풀이 이루는 군집은 동복천 전역에 파편적으로 분포하

나,인위적 교란이 덜 미치고 있는 상․중류역으로 갈수록 더 넓게 분포
하고 있었다.이 군집은 동복천 일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하천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하상변 관수초본군락이며,모래 자갈땅에 주로 생육하고
있다.본 군집의 후배지에는 소리쟁이 군락,버드나무류 관목군락이 유로
와 평행을 이루어 대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본 조사를 통해서도 조
사지역 내에서는 소리쟁이군락이나 버드나무류 관목군락이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지역 내에서는 달뿌리풀 군집이 고마리 군집의 후배지에 대부분
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물이 불어나면 종종 관수하며,그 후 근
계가 노출되는 일이 많고,또 생육 기반인 모래,자갈이 유출되어 버리는
일도 관찰된다.이 군락은 주변에 농경지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것은 관수를 필요로 하는 농경지에서 동복천을 이용하기 때문에 하상이
종종 드러나는 이유와 갈수기에 하천을 보호해 줄 하천변의 수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군집은 하천의 계수활동,용수의 증가에 의한 수자원 조절 및 수질

정화기능의 저하 등 하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생물적 구축재료,수질의
정화장치,하천부지의 안정재료로서 다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다.따라서
본 군집이 많이 소실된 중․하류부의 경우에 이 군집의 복원을 인위적으
로라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사된 식분은 단순하였으나 우점종 달뿌리풀 이외에도 출현종이 여뀌

류와 갈퀴류가 혼생하는 비교적 다양한 15～22종이 분포하였으며,달뿌리
풀이 심히 우점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락과 같이 6～8종 정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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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갈대군락( community)
본 군락도 달뿌리풀과 마찬가지로 동복천 전역에 파산적으로 분포하였

으며,동복천 상류와 중류의 경우에는 억새군락과 달뿌리풀군락 주변에
간헐적으로 드물게 나타났다.하류의 경우에는 반대로 달뿌리풀군락 주변
에 후배지로 억새군락과 달뿌리풀군집이 서로 이웃하여 혼생하는 다양한
식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인위적 교란이 적은 하천주변에서는 갈대가 높이 150㎝내외에 도

달하고,밀생한 초원을 형성하지만,동복천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촌락이
형성되어 인위가 미친 탓으로 그 같은 군락을 볼 수가 없다.하지만 주암
호와 인접한 부분에서부터는 퇴적물이 쌓이면서 밀생한 초원을 이루는 1
차 초원상태가 형성되어 시간의 경과와 방치의 상태가 계속 된다면 억새,
달뿌리풀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천이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군락
고가 높은 파편군락이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류역과 중류역의 일
부 입지도 과질소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이 지역은 모두가 인위적
간섭이 심해 이 곳에서의 갈대군락은 다른 군락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
지하지 못하고 소멸할 것으로 판단된다.갈대군락은 갈대와 함께 몇몇 정
수다년생초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갈대가 우점하는 식분에서는
갈대 한 종에 의한 단순군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동복천의 갈대군락은 많은 식분에서 소리쟁이,며느리밑씻개 등의 호질

소성 초본을 포함하고 있는데,갈대의 예취 또는 수질의 부영양화에 기인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수반종으로는 환삼덩굴,개망초,쇠무릎 등이 출현
하였으나 본 군락 내에서도 고마리의 출현은 없었다.갈대가 우점하는 동
복천 하류역 주위의 휴경지나 후배습지에도 정점이 분포하여 천이도상의
여러 단계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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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쑥군락( community)
동복천변에서 쑥이 우점하는 선구군락은 매우 소규모로 발달되어 있는

데 지나지 않으나,동복천 상류역과 하류역에 간헐적이지만 고르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류역은 농경지와 도로를 관통하고 있고,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등 하천정비를 하는 인위적 간섭이 많아 단
일종에 의한 군집과 군락을 이루었으나 쑥군락은 나타나지 않았다.특히
쑥군락은 상류역과 하류역 모두 후배습지에서 쑥군락이 형성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것은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인위적 간섭이 적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식분은 매우 단순하였으며 우점종 쑥 이외에 출현종은 12～17종

으로 벼과식물,국화과 식물 등이 혼생하였으며,쑥이 심히 우점하는 경우
에는 5～7종 정도로 구성을 하였다.

5)환삼덩굴 군집( community)
하천변에서 점토나 미사를 포함하는 토양이 퇴적한 장소나 인가,경작

지 주변의 쓰레기,먼지집적지 등에서 환삼덩굴이 전면을 덮는 식분이 관
찰되는데 본 군집으로 동정되었다.또 본 군집은 산림을 벌채한 동복천
일부의 사면에도 번무하고 있는데,이 경우는 망토군락의 역할을 하고 있
다.이 군집은 여러 가지 인위적 영향을 대변하는 다년생초본군락의 일종
이며,인위적 영향에 대응하여 다양한 종조성을 나타낸다.이 군락에서 환
삼덩굴이 우점하는 군락내에는 식피율이 10％내외로서 군락내에 점재하여
환삼덩굴의 식피에서 돌출하여 출현하는 왕고들빼기가 특징적이다.그 밖
에 조사지역에는 쇠무릎,오리새,돌피,메귀리,익모초,쑥부쟁이 등이 수
반종으로 출현하였다.산림벌채지에 성립하는 이 군락의 성립지에선 칡이
높은 피도로 혼생하는 식분을 보였다.이것은 방치된 지역의 사면에서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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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군집은 동복천 일대 하류역에서 상류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이고

있어,역시 오랜 인간 정주의 역사를 반증하고 있다.이 군락은 다른 군락
과 교란을 일으키며,경쟁에서도 우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위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억새군락( community)
우리나라 초원식생을 대표하는 종은 억새와 잔디이다.전자는 주로 예

취,화입에 의해 지속하며 고경초원을 형성하고,저지대에서 산지대에 거
쳐 자연목야로서 이용되고 있다.한편 잔디는 주로 우마의 피식에 의해
지속 생육하는 저경의 초원이 되어,억새초원과 인접한 방목지에 발달한
다.조사지역 내에서는 억새의 자연목야는 동복천 상류역 일부에서 간헐
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군락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며,단지 하천
하류역에서 퇴적층에 의한 초지 형성과정에서 생육환경이 비슷한 갈대와
경쟁하는 소규모의 군락이 발달하고 있는 이차초원이 확인되었다.또한
동복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상류부에서 간헐적이지만 높은 피도로 혼생
하는 식분을 보였다.이 지역은 대부분 후배지의 상태에 놓여 있어 계속
적인 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억새의 생육 특성상 다른 종간의 경
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위적 관리나 간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군락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식분은 매우 단순하였으며 우점종 억새 이외에 출현종은 6～8종

으로 하류역에서는 갈대와,동복천으로 유입되는 상류부에서는 벼과식물,
국화과식물 등이 혼생하였으며,억새가 심히 우점하는 경우에는 2～4종
정도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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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리쟁이군락( community)
이 군락은 수분조건이 좋은 물가나 습성지에 분포의 중심을 가진 종군

으로 이루어진다.조사된 식분에는 소리쟁이가 우점하는 외에,콩과식물의
갈퀴류가 높은 피도로 나타나고 기타 쑥,환삼덩굴,쇠무릎,다닥냉이,여
뀌,쑥부쟁이,바보여뀌,강아지풀 등이 혼생하고 있다.하지만 소리쟁이가
심한 경우에는 2～4종으로 감소하며 소리쟁이가 군생하는 것을 볼 수 있
다.동복천의 경우에 교란이 심한 중류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하류역
에서는 이 군락이 우점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리고 본 조사지역에서는
고마리군락 다음으로 달뿌리풀군락과 함께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하지만 고마리군락이나 달뿌리풀군락은 비교적 동복천 상류역에서 나
타나는 것에 비해 소리쟁이군락은 하류역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또
한 특이한 점은 하류역에서도 하천변의 식분이라기보다는 하천내에 형성
된 퇴적물들 사이에 생육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고마리나 달뿌리풀이
하류역에 종구성원으로 포함된 것과는 달리 소리쟁이는 상류역에서는 종
구성원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8)강아지풀군락( community)
동복천 주변의 건조물 주변,길가,공터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군락의 높

이가 1m 이내의 초본식물군락이다.이 군락은 바랭이,쑥,메귀리,속털개
밀,실새삼으로 구성되는 식분을 보이고 있으며,보다 안정된 입지에서는
망초군락,쑥군락 등 키가 더 큰 식물군락으로 대치된다.또한 인가나 경
작지 주변 등에서부터 상류역이나 하류역에 비교적 인위적 간섭이 적어
방치된 곳까지 고르게 발달되어 있으며,다른 군락과의 경쟁에서 대등한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지만 그 세력은 방치된 지역
에서 발달하는 다른 군락과의 경쟁에서 또 다른 천이의 형태로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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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9)망초군락( community)
우리나라 휴경지와 나대지에 2차 천이 형식으로 나타나는 군락으로 환

삼덩굴군락과 더불어 출현하는 군락이다.실망초와 개망초 등이 혼생하며,
다른 종들의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억새군락과 잔디
군락과 더불어 우리나라 초원식생을 대표하는 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
우 높게 판단된다.
조사지역 내에 분포한 망초군락은 상류역에서 휴경지나 방치된 곳에서

2～4종을 포함하는 비교적 망초 단일종으로 구성되는 군락의 특성을 보였
다.중류역에서는 종의 출현은 있었지만 군락을 형성할 만 하지는 않았으
며,하류역에서는 높은 피도를 보였으나 화순군의 관리와 식재 등에 의한
간섭과 수분을 필요로 하는 수변 식물과의 경쟁 등에 의해 우위를 차지하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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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GrasslandvegetationofDongbokstream.

※※※ RRRnnnnnniiinnngggNNNooosss... 1 2 3 4 5 6 7 8 9

Characterspeciesanddifferentialspeciesofcommunityandassociation
3 +

4 + +
4

+ + 5 +
+ 4 1

var. + 4 1 +
+ 5 +

+ 1 + 3 +
+ + + 4

CCCooommmpppaaannniiiooonnnsss
+ +

+ + +
var + + + 1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v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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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6.Continued

※ RnningNos. 1 2 3 4 5 6 7 8 9

+ + +
+ + +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var 1

+
+



- 30 -

ⅣⅣⅣ...고고고 찰찰찰
111...하하하천천천 주주주변변변 식식식생생생의의의 특특특징징징과과과 그그그 분분분포포포,,,동동동태태태,,,인인인위위위적적적 영영영향향향
지금까지 서술한바와 같이 동복천 일대에 생육하는 식물군락은 매우 다

양하며,그 식생형태도 부유식물인 고마리군락에서 달뿌리풀,소리쟁이군
락에 이르기까지 상관적으로나 조성적으로도 매우 다르다.이들 군락이
소속하는 최상급 식생단위인 군강도 여러 군강에 걸치고 있다.이들 군강
은 많든 적든 자연 및 인위적 영향 아래서 지속하는 지속군락이다.이처
럼 하천변 식생 및 후배습지의 식생은 제각기 입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군강의 복합체로 간주할 수 있다.이하 동복천의 상류부에서 하류부에 이
르기까지 군락의 배분적 특징을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동동동복복복천천천 상상상류류류역역역 상상상부부부 :::수질에 주목하였을 때는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하천변 관목으로는 갯버들과 눈갯버들이,중ㆍ하류역에 비하
여 더 넓게 분포하고 있다.또,소나무군락,리기다소나무군락,상수리나무
군락 등이 분포한다.비록 상류역이라 하나 일찍부터 촌락이 성립하여 이
일대의 식물군락에 많은 인위적 영향이 미쳐왔다.왜냐하면 이 일대의 군
락 종 구성 중 다수종이 인위적 영향을 지시하는 망토군락이나 소매군락
의 요소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일부 하천변 사면에는 리기
다소나무의 식재림도 관찰된다.상류역의 계곡 주변에는 특히 용버들과
왕버들의 잔존은 동복천의 다른 지점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주변에 환삼덩굴군집이나 칡이 번무하고 있어 과거에 이 군락의 입지에도
지속적으로 인위가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흐르는 물 주변에서 수면과
접한 입지에는 고마리군집과 물잔디가 번무하고 있고,그 군집의 후배지
역에는 달뿌리풀군집 등 초본성군락이 우점하는 식분이고 주변에 갯버들,
눈갯버들 등 관목들이 소규모로 나타나는 식분이 많다.특히 하상이 들어
난 입지에는 달뿌리풀군집이 널리 우점하고 있는데,이 식물은 심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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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어 생태적으로 불안정한 하천입지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군락으로
볼 수 있다.이 밖에도 누리장나무가 몇 군데 소규모로 성립하고 있고,인
가에서 일탈한 것으로 보이는 코스모스류도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
다.비록 인위적 영향은 아래 다른 조사지점과 마찬가지로 반복되었다 하
여도 하류처럼 귀화식물군락이 번무하는 현상이 관찰되지 않아서 이 조사
지점의 식생은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
동동동복복복천천천 상상상류류류역역역 하하하부부부 :본 조사지점에서는 하천변이 바로 주변 야산의

일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과 농지를 옆에 두고 있는 지역이 많아 달뿌리
풀군락,고마리군락 등이 우점하고 있다.종 조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류
하천변에서 흔히 나타나는 종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잠재자연식생은 하
천변 고유수림이라 생각된다.하천변 관목들은 버들류가 종종 우점하고
있으며,억새군락,갈대군락,고마리군집,달뿌리풀군집 등이 관찰되었다.
특히 망초군락은 나대지와 휴경지가 되어버린 논이나 밭에서 그 흔적이
있는 입지에 성립하고 있었다.또한 하상이 들어난 입지에는 달뿌리풀군
집이 널리 우점하고 있는데,이 식물은 심근성을 나타내어 생태적으로 불
안정한 하천입지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군락으로 볼 수 있다.
동동동복복복천천천 중중중류류류역역역 상상상류류류 :동복천변 식물군락에는 지속적인 방치가 행하여

진 지역과 하천정비와 관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따라서 하천변 초본
군락이 심하게 교란되어 있으며 이곳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만한 가치가 있다.지류들 중에서 농경지와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촌락
여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수질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
하천변의 식생에도 영향이 따른다.이곳은 조사지역 내에서 고마리군락,
환삼덩굴군락 등 가장 다양한 군락이 나타났다.
동동동복복복천천천 중중중류류류역역역 하하하부부부 :동복천이 도로와 접해 있고 촌락을 직접 관통하

고 있는 지역으로 인위적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어 본 조사지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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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쟁이군락,망초군락이 주를 이루는 가장 단순한 식생을 보였다.하천
변 일부를 시설물들,휴양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거나,방치된 공간이어
서 주변의 생활하수와 폐농자재들이 직접 유입되는 지역이다.다만 한가
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지역부터 소리쟁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면서
소규모 군락이 형성되었다.하지만 이곳도 현재 하천 정비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어 추후 수변식물과 하천 사면의 식물간의 교란이 예상된다.
동동동복복복천천천 하하하류류류역역역 :::주암호로 합류하는 동복천 하류 주변의 조사지점은

수질에 관해서는 비교적 오탁한 지역으로 볼 수 있다.하류역은 지리적으
로는 주암호 상류에 속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갈수기에 수심이 낮아 하
상이 넓게 들어난 곳이 많으며 이러한 입지에는 소리쟁이군락과 억새군락
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귀화식물은 이 일대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났으며,억새군락,소리쟁이군락,망초군락 등이 하천 제방의 사면이
나 제방 하부의 일부 입지에서 관찰되었다.특이할 사실은 동복천 상류에
전역에서 나타나는 고마리군집이나 달뿌리풀군집 등 하천에 특이적인 군
락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이것들은 오염의 영향이라 보기보다는 조사지
역 일대가 주로 농경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기시 침수된 기간이
길어 소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사실에서 동복천 상류부에서는 이전부터 촌락이 형성되어 인간

활동의 결과 자연환경에 현저한 변화를 야기 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천변 식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천의 개수공사와 같은 직
접적인 것도 있지만,수질의 오탁,그 중에서도 과질소화현상을 들 수 있
다.수질의 변화는 고등식물에 대하여 영양염류의 증가.특히 질소함량의
증가가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하나,현재 동복천 상류역 하부부터 농경지와,
도로,촌락을 지나는 중류역을 중심으로 수변공사를 하고 있어 식생의 변
화와 더불어 수질의 변화도 예상된다.원래 하천변의 식생은 불안정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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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반영하여 빈영양하에서 자라는 여러 종으로 구성되는데,이러한 조
건 아래서 다량의 영양염류가 가해지면,많은 구성종이 사멸하여,과다의
영양염류를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종이 우점 내지 번무하게 되고,그 결
과 군락은 단순화,획일화하게 된다.이러한 사실은 동복천에서도 상류역
에서 하류역으로 감에 따라 호질소성 식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고마리군집 등이 대표적인 호질소성 군락인데.
재래의 식생의 생활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하천변식생의 기능적인
역할은 크게 감소된다.

222...동동동복복복천천천변변변의의의 식식식생생생의의의 보보보호호호 및및및 이이이용용용
하천변의 식생은 정기적인 관수,높은 지하수위,반관수 등 매우 특수한

외적요인에 대해 간신히 균형을 지탱하면서 생육하고 있다.따라서 약간
의 환경영향,특히 호안공사나 인간의 출입,방목 등 인위적인 영향에 대
해 아주 취약한 면이 있다.하천변의 일부 식생은 수질의 변화에 대해서
도 그 종조성에 변화를 가져와서,간접적으로는 입지의 기능을 규제한다.
따라서 하천변은 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앞선 지식과 기술을 가진 독일에
서도 약한 경관역(schwachLandschaft)이라 불리고 있어,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용과 관리에는 최대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천변 식생에 영향을 주는 위의 요인 중 수질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미

몇몇 연구자의 보고가 있다.김 등(1991,1993)은 오탁이 덜된 하천변에는
고마리가 우점하고 오탁이 심한 하천변에는 큰개여뀌,소리쟁이,미국개기
장 등이 우점한다고 보고하였다.문과 조(1996)는 오히려 오염,부영양화
된 입지에 고마리 등이 우점한다고 하였다.윤 등(1993)은 수질과 하천변,
수생식물의 출현빈도 및 생물량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조와 김(1994),
이(1995),조(1995)등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하고 있다.또,김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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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은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말류에 의
해 우점되는 군락형을 인식하고 수질오탁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그렇지
만,위의 보고들 사이에 오염,비오염지역에 분포하는 식물종의 선별에는
다소 차이가 보이는데,이것은 곧 하천변식생 혹은 수생식물과 수질을 직
접 관련시켜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특히,하천변
식생을 이루는 많은 구성종은 범존종(dosmopolitan)이며,또 다양한 환경
에 널리 적응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실용성 높은 수질오탁의 지표로 사
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게다가 하천변 혹은 수생식물의 종조성은 수
질오탁뿐만 아니라 수위의 변동,물의 움직임,저질,예취나 방치와 같은
인위적 영향에 의해서도 변화하며,사실 이들 요인에 의한 변화와 수질오
염이나 부영양화에 의한 변화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비록 서
구에서 수역의 부영양화와 수초 종의 변천을 장기간 관찰한 예가 없지는
않으나,역시 수초종의 소장과 부영양화를 직접 대응시키는 것은 곤란하
다는 지적이 많다(生島,1975;國과 井,1979).그렇지만,침수식물의 경우
는 정수식물이나 부엽식물에 비해 수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탁에 대해 보다 지표적이라 생각되고 있고,또 외래수초의 번무도 부영
양화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生島,1975).그렇지만 이 경우도 생태
적 내성에 따른 몇몇 생물종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의 다소의 변화는 있어
도 혹심하게 오염된 입지가 아닌 한 어떤 수역에선 절대적으로 분포할 수
없다는 하천변 혹은 수생식물종은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존 보고들처럼 몇몇 하천변 식생의 구성종 혹은 어떤 수생식물
의 양적인 다소 혹은 존재,부재만으로 주변의 환경을 평가하는 일은 상
황적인 경우가 많아 매우 신중을 요하는 일이다.또 ,수생식물이 어느 하
천에서는 지표적으로 보일지라도 다른 하천에 가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生島,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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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하천변 식생이 호안에서 맡는 역할에 대한 연구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Niemann(1963)은 하천환경을 홍수
에서 지키기 위하여 하천변 식생의 호안에서의 역할에 관해 언급하고,하
천변 식생의 보호,호안식재 등에 대해 기초적,기술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더욱이,Bauer등(1967)은 하천변의 인공화의 정도에 관한 조사법을
개발하고 있다.Seibert와 Zielonkowski(1972)는 독일의 한 하천의 경관보
호구역의 보존에 대해 식물사회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경관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천변의 입지의 지지력은 일반적으로 식생고가 높을수록 즉 초원,관

목림,교목림의 순으로 강하다(전,1978).본 조사에 의해 하천변의 자연환
경보존에 적합한 군락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상류역은 모래와 자
갈이 많은 입지이므로 갯버들군집,달뿌리풀군집 등의 일련의 식생배분이
적당하다.따라서 이곳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갯버들과 눈갯버들
을 보호하여 군락을 형성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달뿌리풀군집은 근경으로
토사의 유출을 억제하여 입지의 안정화에 공헌한다.하류역의 강바닥에는
갈대군락,물억새군집,내버들군집 등이 적합하다.특히,갈대군락,물억새
군집은 질소,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알려지고 있어(국립환경연구원,1992),
생물학적 수질정화에의 역할도 기대된다.우기에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유
역면적에 대해 일정 비율로 논의 배치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한편,수질
의 과질소와 판정에 유리한 군락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상 개관한 바와 같이 동복천 일대의 식물군락은 우리나라에서 촌락이

형성된 근처에 위치한 하천이라면 어디에서도 흔히 분포하고 있는 대상식
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식물사회학적으로 종조성을 검토하여 보
아도 어떤 특이성을 나타내는 식분은 보이지 않는다.그렇지만,하천의 하
류역에서 상류역에 이르기까지 어떤 군락의 나타나고 사라지는 양태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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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적인 배분상태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는데,이는 주로 과거 및 현재
의 인위적 영향에 의한 환경간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물론 동
복천의 경우에 도처에 도시화가 급속히 형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
류역에서 상류역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식생의 자연
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즉,국지적으로는 하류역의 어느 지점보
다 더 오염된 중류역의 지점도 있을 수 있고,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그렇지만 하천 고유의 식물군락은 하류역에서 상류역으로
감에 따라 대체로 양적으로 증가하였고,또 귀화식물의 종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이것은 상류역 쪽으로 갈수록 하천 환경의 질이 높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이 사실은 각 조사지점 부근 촌
락의 인구수나 수질과도 밀접한 대응관계에 있었다.한편,하천변의 식물
적 자연환경의 보호,보전 및 창조는 역시 하천변에서 고유의 생육역을
갖는 식물군락에 의해 구성됨이 가장 바람직하다.따라서,친환경적 수변
공사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질변경,훼손 및 수량,
수류의 변경금지,오물투기의 금지,사람이나 가축 등의 출입통제와 같은
소극적 대응도 중요하지만,더 나아가 현재 잔존하고 있는 소수의 하천변
고유식물군락을 단서로 삼아 인위에 의해 그런 군락이 소멸한 입지에 다
시 복원,창조하는데 보다 더 행정적인 힘이 뒷받침되는 적극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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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요요요 약약약

동복천 일대의 하천변 식물군락에 대해 식물 사회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삼림식물 3군락,관목식물 1군락,초본식물 9군락 총 13군락을 단
위를 식별하였다.특히 과거에 인위적 영향을 반영하여 쑥군강에 속하는
군집과 군락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삼림식물군락:소나무군락,리기다
소나무군락,상수리나무군락,관목식물군락:갯버들군락,초본식물군락:고
마리군집,달뿌리풀 군집,갈대군락,쑥군락,환삼덩굴 군집,소리쟁이군락,
억새군락,강아지풀군락,망초군락.
이들 식생단위는 거의 일본의 것과 공통으로하고 있어 한국의 고유한

하천변 식생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한편 하천에 고유한 군
강의 군집,군락은 하류에서 상류로 감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귀
화식물의 수는 그 반대였다.또 군락과 환경과의 관계,하천변 식생의 복
원 생태 및 자연보호 등에 관해 상세히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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