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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연구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통 시 한산면에 속하며, 지

리적으로 북위 34°44′02″ ~ 34°42′14″, 동경 128°26′81″ ~ 
128°28′13″사이에 위치한 비진도와 북위 34°44′84″ ~ 34°43′
79″, 동경 128°27′82″ ~ 128°30′92″사이에 위치한 용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진도와 용초도가 속해 있는 통 시 지

구는 1968년 12월 31일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으
로 그 중에서도 비진도는 통 시에서 남쪽으로 15 km 지점에 위
치하며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왜적과의 해전에서 승리한 보

배로운 곳이라는 뜻에서 비진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경남지역 인근 도서의 식생 및 식물상에 관한 연구는 거제도

의 식물상(양, 1969), 한국 남부 도서에 대한 상록활엽수의 분포
와 기후요인과의 관계(양과 김, 1972), 지심도 상록활엽수림의 생
태학적 연구(김 등, 1984) 등이 있으며, 욕지도의 식물상(김, 
1988), 창원지역과 가조도, 칠천도, 가덕도, 춘도 등에 관한 식생
(김 등, 1988, 1989, 1993a,b)과 환경부(1990)의 자연생태계 전국 
조사(김 등, 1993a)에 의해 조사․보고된 적이 있으나, 방대한 도
서면적으로 인하여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다만 상록활엽수
의 분포와 보존상태 등이 비교적 상세히 조사․보고되었다.
최근에 이(1994) 등의 거제도 장목만 일대의 삼림식생과 식물

현존량 및 순1차 생산량의 추정이 발표되었고, 김(1994) 등에 의

한 환경부의 지역정 조사보고(거제도 남단)가 있으나 인근 도
서 부분이 제외되었다. 김(1996a, b, c)에 의하여 거제도의 노자
산과 북병산의 식생 및 거제 남부지역 식물상 등이 보고되었으

며, 류(1997)의 거제도 삼림식생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백(1997)
의 사량도 식생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박(1998)의 매물도 및 인
근 도서 식생에 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 진(1998)의 한산도 및 
인근 도서 식생에 관한 생태 교육학적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비

진도와 그 인근 도서의 실태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통 시 비진도와 그 인근의 개발 도상에 있

는 도서 지역의 식물상 현황을 생태학적 측면에서 조사 보고함

으로써 난온대성 상록 활엽수림을 비롯한 도서지역의 식물보호

는 물론 우리나라 식물자원에 대한 합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

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 다.

재료 및 방법

본 조사는 2000년 2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비진도
와 용초도의 삼림식생을 대상으로 조사지역내 군락의 종 조성

과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종 조성이 균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을 선정, Z.-M.학파의 전추정법에 의하여 방형구를 설치하고 수
목의 도, 흉고 직경(DBH: diameter at breast height), 수고(TH: 
tree height), 우점도, 군도 등을 측정하여 종합상재도표를 작성하
다(Braun-Blanquet 1964, Müller-Dombois and Ellenberg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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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ography and surveyed courses(---) of the Bijin and Yongcho 
Islets.

조사경로는 Fig. 1과 같다.
종의 동정은 이(1996)의 식물명고, 이(1996)의 원색한국식물

도감, 이(1980)의 대한식물도감, 환경부(1998) 특정야생 동․식
물화보집을 참고하 으며, 한국특산식물은 이(1983)의 한국의 
특산식물과 분포를 참고하 다.

조사지 개황

본 조사지역은 행정상 경상남도 통 시 한산면에 속하는 비

진도와 용초도로서 두 섬의 총 면적은 6.154 km2, 본 조사 지역
만 동서 약 13.5 km, 남북 약 15 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비진
도의 남쪽 섬(바깥 섬)의 최고봉은 해발고도가 311 m, 북쪽 섬
(안 섬)은 해발 203 m이며 용초도는 중앙의 최고봉 수동산의 해
발 고도가 174 m이다.
비진도의 경우 총 면적은 2.766 km2, 해안선의 길이는 9 km, 

최고봉은 해발 311 m이다. 난온대 해양성 기후로 내항마을 입구
(통 시 한산면 비진리 산 51번지)의 팔손이 자생지(면적 
525,721 m2)는 천연기념물 제63호로 지정(1962년 12월 3일)되었
다. 용초도는 총 면적이 3.388 km2, 해안선의 길이는 8 km, 최고
점은 174 m이다. 
통 시의 최근 10년(1990년~1999년)간의 기상을 보면, 연평

균기온은 14.5℃, 연평균 최고기온은 32.9℃, 월평균 최저기온은 
1월의 －6.6℃이며 10년 중 가장 높은 온도는 36.9℃, 가장 낮은 
온도는 －9.4℃로 기록되었으며, 연중 1, 2, 3, 11, 12월의 월 평균
최저기온이 하를 기록하 다. 연평균 강수량은 1,451.1 mm이
며, 6~8월에 월 평균강수량 200 mm 내외의 집중호우를 나타낸
다(통 시 통계연보, 1991~2000).
통 시의 한산도와 비진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유․무인도

는 지형이 비교적 높아 장년기적 지형단계에 있으며 이와 같은 

도서들은 주로 선캄브리아계 편마암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질

은 중생대(中生代) 백악기말(白堊紀末) 상부경상계(上部慶尙系)
의 퇴적암류(堆積巖類), 화산암류(火山巖類)와 심성관입암류(深
成貫入巖類)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및 고찰

식물상
본 조사지역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37목, 112과 352속 476

종 59변종 12품종(Table 1)으로 총 547종류가 기록되었다. 그리
고 그 중 귀화식물은 메귀리, 능수참새그령, 미국개기장, 털빕새
귀리, 개보리 등 36종류, 상록활엽수는 모 잣밤나무, 모람, 멀
꿀, 생달나무, 육박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돈나무, 동백나무 
등 36종류, 재배식물은 삼나무, 편백, 보리, 은사시나무 등 41종
류, 그리고 한국특산식물은 개고사리, 풀싸리, 조팝나무, 회양목 
등 6종류가 기록되었다. '98년도 환경부지정 보호야생식물은 고
란초(Crypsinus hastatus, 98식-4) 1종류가 기록되었다. 

상록활엽수
본 도서의 상록활엽수(Table 2)는 총 35종으로 인근 도서인 거

제도의 40종보다 다소 낮으나 남해안 도서 중 보길도 83종, 완도 
71종, 거금도 63종, 금당도 50종, 여서도와 거제남단 40종 다음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조사 보고된 경남지역 도서 중에서 비
교적 상록활엽수의 종이 많이 나타났으며, 그 보존상태나 생육상
태는 비진도의 남부 지역이 자연림에 가깝게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비진도의 남부 지역이 인간이 접근하기에 매우 불리
한 지역이며, 해안지형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낚시꾼으로부터 보
호된 결과로 사료된다. 해안 염생식물은 주로 마을 앞 해안에서 
그 식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업가구의 증가와 양식업의 발

달과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그 보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Table 1. The number of plant taxa occurring at the Bijin and Yongcho
Islets

Class of tracheophyta Order Family Genus Species Variety Form Kind

Lycopodineae 1 1 1 2 - -   2

Equisetineae 1 1 1 1 - -   1

Filicineae 1 8 25 28  1 -  29

Gymnospermae 1 4 5 9 - -   9

Angiospermae

 Monocotyledoneae 6 10 60 84 12 -  96

 Dicotyledoneae

  Archichlamydeae 18 61 166 239 26  7 272

   Metachlamydeae 9 27 94 113 20  5 138

Total 37 112 352 476 59 12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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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 list of evergreen broad-leaved tree species in the Bijin and Yongcho Is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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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식물군락의 분류
본 조사지역인 비진도와 용초도에는 곰솔군락과 모 잣밤나

무군락, 동백나무군락, 참식나무군락, 후박나무군락, 굴참나무
군락, 소사나무군락, 굴피나무군락, 억새군락 등 9개 자연군락
과 1개의 사방오리식재림 등 총 10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Table 3).

1) 곰솔군락(Pinus thunbergii community)
곰솔군락은 비진도의 북쪽지역과 용초도에 거의 전 지역을 

차지하며 분포하는 본 조사지역의 우점군락이다.
아교목층에는 대체적으로 곰솔(수고 8 m, 흉고직경 20~23 

cm)이 순림형태를 이루나 식피율은 80~90 % 정도이고 아교목
층에도 곰솔이 우점한 가운데 상수리나무, 사스레피나무, 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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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ynthesis table of forest vegetation in the investigated area
A. Pinus thunbergii community F. Neolitsea sericea community
B. Carpinus coreana community G. Machilus thunbergii community
C. Camellia japonica community H. Quercus variabilis community
D. Castanopsis cuspidata var. thunbergii community I. Platycarya strobilacea community
E. 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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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나무, 모 잣밤나무 등이 분포하며 식피율 50% 정도이나 때로
는 동백나무나 모 잣밤나무 등이 우점하기도 한다. 관목 제1층
과 제2층에는 사스레피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광나무, 진달래, 
개옻나무, 졸참나무 등이 혼생 분포하며 식피율은 50% 정도이
다. 초본층에는 억새나 자금우, 마삭줄 등이 우점한 가운데 구절
초, 칡, 땅비싸리, 그늘사초, 개고사리 등이 혼생분포하며 식피
율은 80%이상으로 양호하다. 

2) 모밀잣밤나무군락(Castanopsis cuspidata var. thunbergii 
community)
모 잣밤나무군락은 비진도 남부지역 남동쪽, 남쪽, 남서쪽 

사면과 계곡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남서쪽 비진암 주변의 식

생이 가장 양호하다. 교목층에는 모 잣밤나무(수고 10~12 m, 흉
고직경 58~79 cm)가 우점한 가운데 생달나무와 육박나무, 후박
나무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100%이다. 아교목층에는 동백나무
가 우점하며 육박나무, 모 잣밤나무, 칡 등이 혼생하고 식피

율은 70% 정도이다. 관목 제2층에도 동백나무가 우점하나 식피
율은 30% 정도이고 초본층에는 쇠고사리가 우점한 가운데 동백
나무, 마삭줄, 으름, 계요등, 광나무 등이 분포하고 식피율은 30% 
이하로 낮은 편이다. 원시림으로 생각되며 대부분 모 잣밤나무

군락에서는 아교목층, 관목 제1, 2층, 초본층에 이르기까지 모
잣밤나무가 우점하는 경우가 흔하며 종의 다양성은 낮은 편이다.

3) 동백나무군락(Camellia japonica community)
동백나무군락은 비진도 남부 지역 서쪽 계곡 하부와 용초도 

서부 지역 북사면에 분포한다. 교목층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
교목층에는 동백나무(수고 4~7 m, 흉고직경 10~13 cm)가 우점
한 가운데 곰솔의 빈도도 다소 높고 졸참나무, 사스레피나무, 백
화등, 때죽나무, 팽나무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100%이다. 관
목제2층에는 동백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후박나무 등이 혼생하나 식피율은 30% 정도로 낮다. 초본층에
는 마삭줄이 우점한 가운데 자금우, 고비, 노루발, 모람, 나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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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송악, 참취, 골무꽃 등 비교적 다양한 종이 분포하고 식피율
은 50% 정도이다.

4) 참식나무군락(Neolitsea sericea community)
참식나무군락은 비진도 남부지역 서쪽 중복에 소규모로 잔

존하며 교목층에는 참식나무(수고 8 m, 흉고직경 20 cm)가 우점
한 가운데 육박나무, 나도밤나무, 옻나무, 곰솔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95% 이상이다. 아교목층에는 광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쇠물푸레, 생달나무, 육박나무, 마삭줄 등이, 관목 제1층과 관목 
제2층에도 광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사스레피나무, 개비자나무, 
작살나무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70% 정도이다. 초본층에는 
마삭줄이 우점한 가운데 생달나무, 송악, 참식나무, 콩짜개덩굴, 
개면마, 자금우 등이 식피율 70%를 나타낸다. 

5) 후박나무군락(Machilus thunbergii community)
후박나무군락은 비진도 상부지역 북서쪽 해안 천연기념물 

팔손이 자생지에 잔존한다. 교목층에는 후박나무(수고 8~12 m, 
흉고 직경 30 cm)가 우점하나 느티나무, 생달나무, 곰솔 등이 흔
히 혼재하고 식피율은 100%이다. 아교목층에는 동백나무가 우
점한 가운데 참식나무와 생달나무가 흔히 혼생하며 식피율은 

80% 정도이고 관목 제1층에는 팔손이가 우점한 가운데 쥐똥나
무, 천선과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보리장나무 등이 
식피율 80%를 나타내며 초본층에는 도깨비고비가 우점한 가운
데 마삭줄, 담쟁이덩굴, 생달나무, 참식나무, 대반하, 산괴불주
머니 등 다양한 종이 분포하며 식피율 70%로 비교적 높고 양호
하다. 

6) 굴참나무군락(Quercus variabilis community)
굴참나무군락은 비진도 남부지역의 비진암 위 북서 사면 중

복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교목층에는 굴참나무(수고 8 m, 흉고
직경 30~35 cm)가 우점하나 식피율은 50% 정도이고 곰솔, 감탕
나무 등이 자생한다. 아교목층에는 소사나무와 쇠물푸레가 우
점한 가운데 광나무, 졸참나무, 개옻나무, 가막살나무 등이 혼생
하며 식피율은 100%에 이른다. 관목 제2층에는 광나무가 우점
한 가운데 생강나무, 작살나무, 진달래, 팥배나무 등이 분포하며 
식피율은 40% 정도이고 초본층에는 털대사초가 우점한 가운데 
뚝갈, 마삭줄, 삽주, 노루발, 좀비비추, 계요등, 단풍잎제비꽃 등
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70% 정도이다. 

7) 소사나무군락(Carpinus coreana community)
소사나무군락은 비진도 남부지역 정상부를 중심으로한 능선

부를 따라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교목층은 대체로 없으며 아교
목층에 소사나무(수고 3~4 m)가 순군락형태이나 곰솔과 쇠물푸
레 등이 흔히 혼생하며 식피율은 100%이다. 관목 제2층에도 소
사나무가 우점하나 쇠물푸레와 진달래가 흔히 혼생하고 식피율

은 50% 정도이다. 초본층에는 억새의 빈도가 다소 높은 가운데 
애기일엽초, 쇠물푸레가 흔히 혼생한 가운데 석곡의 자생이 관

찰되었으며 식피율은 40% 정도이다. 

8) 굴피나무군락(Platycarya strobilacea community)
굴피나무군락은 비진도 남부지역 정상 능선부에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교목층에는 굴피나무(수고 8 m)가 우점하며 순
림형태로 식피율은 100%이고 상산이 혼생한다. 아교목층에는 
소사나무가 우점한 가운데 굴피나무가 흔히 혼생하고 당단풍, 
곰솔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80%에 이른다. 관목 제1층에는 작
살나무와 진달래가 우점한 가운데 쥐똥나무, 철쭉꽃, 쇠물푸레, 
생강나무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90%로 높다. 초본층에는 마
삭줄이 우점한 가운데 털대사초, 참식나무, 보리장나무, 초피나
무, 참취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90%로 높다. 

9) 억새군락(Miscanthus sinensis var. purpurascens commu-
nity)
억새군락은 비진도 남부지역의 남쪽을 제외한 산지 하부의 

폐경지와 북부지역의 북단 북사면 중복, 용초도의 북사면 해안
변, 중앙 남사면 중복 이하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억새군락의 
초장은 0.5 m 정도이며 식피율은 100%이고 개 이 흔히 혼생하

는 가운데 곰솔, 붉나무, 참느릅나무 등이 관목층을 형성하나 아
주 낮은 빈도일 경우가 많으며 개구리자리, 개망초, 질경이, 멍
석딸기, 쑥, 소리쟁이, 닭의장풀, 띠, 새콩, 이삭사초, 떡쑥, 주름
잎 등이 혼생분포한다. 

10) 사방오리식재림(Alnus firma afforestation)
사방오리식재림은 용초도 북사면 계곡부와 북동사면 해안지

역에 주로 소군상 또는 대상으로 분포한다. 교목층에는 사방오리
(수고 8 m, 흉고직경 20~30 cm)가 우점한 가운데 아까시나무, 곰
솔 등이 혼생하고 식피율은 80% 정도이다. 아교목층에는 아까시
나무가 우점하며 송악이 흔히 등반하고 사스레피나무의 빈도도 

높으나 식피율은 50% 정도이다. 관목 제1층에는 사스레피나무가 
우점하나 아까시나무가 혼생하고 식피율은 40% 정도이다. 초본
층에는 개 이 우점한 가운데 쑥, 독활, 대반하, 왕모시풀, 소리쟁
이, 염주괴불주머니 등이 혼생하며 식피율은 100%이다.

적  요

본 조사는 2000년 2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 사이에 경상
남도 통 시 한산면 비진도와 용초도를 중심으로 식물종을 조

사하고 관속식물목록을 작성하 다. 
본 지역의 식생을 분석하기 위해 상재도표와 군락조성표 등

을 작성하 다.
본 조사지역에서 조사된 관속식물은 37목, 112과 352속 476

종 59변종 12품종으로 총 547종류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중 
귀화식물은 메귀리, 능수참새그령, 미국개기장 등 36종류, 상록
활엽수는 모 잣밤나무, 모람, 멀꿀, 생달나무, 육박나무, 센달
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동백나무 등 36종류, 재배식물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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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편백, 보리, 은사시나무 등 41종류, 그리고 한국특산식물
은 개고사리, 풀싸리, 회양목 등 6종류가 기록되었다. '98년도 환
경부 지정 보호야생식물은 고란초(Crypsinus hastatus, 98식-4) 1
종류가 기록되었다.
본 조사지역의 삼림식생을 식물사회학적으로 분석, 정리한 

결과 곰솔군락, 모 잣밤나무군락, 동백나무군락, 참식나무군
락, 후박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굴피나무군락, 
억새군락, 사방오리식재림 등 총 9개 자연군락과 1개의 식재림
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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