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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북위 33°에서 43° 사이에 

위치하며, 강수량이 풍부하고 계절에 따른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

난다. 우리나라는 산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이 높고, 주로 북쪽과 동

쪽에 높은 산지들이 분포한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크고 완만한 하천

들이 흐르고 하천을 따라서 다양한 침식 및 퇴적 지형들이 나타난다. 

남해안에는 섬이 많고 복잡한 해안이 나타나며, 서해안에는 넓은 간

석지가 나타난다. 동해안에는 단조로운 해안선을 따라 사구와 석호가 

발달하였다.

기후적으로 뚜렷한 변화와 복잡한 지형은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나

는 요인이 되었고, 이는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 북부 지역은 

아고산 침엽수림, 중부 지역은 낙엽 활엽수림, 남부와 도서 지역에서

는 난온대 상록수림이 주로 나타난다. 자연조건과 식생의 다양성은 

생태계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며, 미소 서식처들을 제공하여 생물 군

집들의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한반도의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불러들

이는 매력이 되었고, 한반도의 거주민들은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를 

받아 왔다. 우리는 태평양 해양 문화와 유라시아 대륙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되었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유역 기반

의 자연관을 성숙시켜 왔으며, 마을 숲과 도토리묵, 송계, 향약 등 독

특한 생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었으며, 국가 경제는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환경 생태적 과제

들과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자연환경과 생

물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생태 � 자연도를 작성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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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 자연도란 전국의 산, 하천, 내륙 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의 

개별 공간들에 대해 그 생태적 가치를 등급으로 표현한 지도를 말한

다. 생태 � 자연도 평가를 위한 자연환경 조사는 지형과 식생, 식물상,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육상 곤충, 담수어류, 양서 �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 9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현지 조사를 통해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식생, 

동식물의 서식지, 지형, 습지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식생 가치는 식

생 보전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식물의 서식지 가치는 멸종위

기 야생생물의 서식 여부를 통하여 평가한다. 또한 지형의 보전 등급

을 기준으로 지형의 가치를 평가하고, 습지는 생물종 서식지로서의 

가치와 철새 도래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산출된 각 가치

를 종합하여 생태계의 건전성을 최종 평가한다.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된 생태 � 자연도는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된

다. 가장 높은 1등급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을 최우선으

로 하여 개발과 훼손을 금하고 있다. 그보다 낮은 2등급 지역에서는 

개발과 이용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

구된다. 가장 낮은 3등급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이 가능

하며, 생태 � 자연도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연환경 보전법’ 이외의 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립 공원과 

산림 보호 구역 등은 별도 관리 지역으로 구분한다. 최종 작성된 생

태 � 자연도는 환경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되어 국민에게 공개된다. 생

태 � 자연도는 현재 국가와 지역 수준의 각종 환경 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 과정, 환경 영향 평가와 그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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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원(2020)

산림이 6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숲은 대부분 백두대간에 연

결된다. 백두대간은 사람의 척추에 비유되는 한반도의 중심 뼈대로서 

그것과 함께 반만년의 긴 시간 동안 인간과 자연은 상호 작용을 통하

여 문화 생태적 공간과 정신을 이루었다.

생태 통로를 보호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

을 방지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5년 9

월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지정하였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 지정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태평양의 해양 문화와 유라시아 대

륙 문화의 연결 고리를 탄탄하게 하는 대륙과 해양 생태계의 상호 의

존성을 한반도에서 지키려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 길이 864km, 면적 26만 3천 ha로 우리 국토의 

2.6%에 해당한다. 2019년 11월 백두대간 보호 지역은 총 76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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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65ha로 기존보다 확대되었고 우리 국토의 2.7%에 해당한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은 지리산과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

대산, 설악산 등 우리나라 주요 산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500여 개의 

산과 봉우리, 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문화 �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주요 산마다 수려한 경관과 불교 문화가 접목된 유래 깊은 사

찰이 있고, 국보, 보물 등 유 � 무형의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다. 현재

까지 국보 31점, 보물 273점, 사적 49개소 등 국가 지정 문화재만도 

543개소가 있으며, 시 � 도 지정 문화재 965개, 문화재 자료 523개, 

등록 문화재 53개 등이 있다. 특히, 절에 속한 사찰림은 보호 지역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

라 전통 사찰 935개소 중 173개소(19%)의 전통 사찰이 백두대간에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진 백담사(설악산), 월정사 � 상원

사(오대산), 화엄사(지리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찰에 소속된 사

찰림은 보호 지역의 약 6%에 달하는 16,571ha이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지정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적용

하였다. 첫째, 백두대간 보호 지역은 핵심 산줄기로서 단절되지 않아

야 한다. 둘째, 능선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핵심과 완충 구역은 수계, 산지 체계, 식생 등 

생태적 인자로 그 경계를 정해야 한다. 넷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통해 2005년 9월 백두대간 보호 지역 총 

263,427ha가 지정 고시되었고, 이를 소유권별로 구분해 보면, 

국유림 79%(208,984ha)와 공유림 8%(19,905ha), 사유림 13% 

(34,538ha)로 구성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보호하는 시행령은 

2019년 11월 고시하였고, 지정 면적 275,465ha 중 핵심 구역 

179,095ha, 완충 구역 96,369ha으로 나누어 지정하였다. 이로써 무

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근간이 되는 도면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 계획은 지속 가능성과 연계성, 종합성, 지

역성을 고려하는 원칙이 되었고, 백두대간을 개발한 정도를 판단하고 

보전과 현명한 환경 이용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기준도 된다. 나아가 

남북 간 백두대간 공동 관리를 의제화하고, 국제기구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 등에 백두대간 국제 보호 지역 지정 추진 및 동북아 생태 네

트워크 구축에 참여하여, 국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전체 숲 중 4.3%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

는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식물 126과 

541속 1,248종(3아종, 204변종, 22품종)이 생육하고 있고, 하늘다

람쥐, 담비, 삵, 수달 등 23종의 포유류와 12종의 보호 조류를 포함

한 91종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11종의 양서류, 6종의 파충류가 서식

하고 있다.

구분 백두대간 산맥 체계

성격
•  산과 강을 기초하여 산줄기 위계 구성
•  산줄기는 산에서 산으로만 이어짐.
•  실제 지형과 일치하는 자연스러운 선

•  지하 지질 구조선에 근거 땅 위의 산을 
분류

•  산맥선이 중간에 강에 의해 끊어짐.
•  실제 지형과 일치하지 않는 지질선

장점

•  경관에서 나타나고 단절되지 않는 분
수령을 중심으로 산줄기와 하천을 체
계적으로 정리

•  산지 이용 계획과 실천에 편리
•  풍수지리적 한국 지형과 산계(山系)의 

이해에 편리

•  국제 관행에 부합됨.
•  산맥 형성의 원인과 관련성이 높음.

경기도 이천시 송말숲경상북도 예천군 금당실숲

경상남도 남해군 물건리숲 전라북도 진안군 원가림숲전라남도 영광군 법성숲

경상남도 함양군 상림

면적별 마을 숲

면적 0 – 1ha 1 – 2ha 2 – 3ha 3 – 4ha 4 – 5ha 5ha 초과 합계

개소 1,004 138 43 17 15 56 1,273

비율(%) 78.9 10.8 3.4 1.3 1.2 4.4 100

* 전체 1,335개소 중 면적이 파악된 1,273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수종별 마을 숲

수종 소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참나무류 곰솔 은행나무 기타 합계

개소 43 295 51 39 38 17 111 594

비율(%) 7.2 49.7 8.6 6.6 6.4 2.8 18.7 100

* 전체 1,335개소 중 수종이 파악된 59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관리 주체별 마을 숲

주체 마을 지자체 개인 국가 문중 기타 합계

개소 459 171 88 51 44 10 823

비율(%) 55.8 20.8 10.7 6.2 5.3 1.2 100

* 전체 1,335개소 중 관리 주체가 파악된 823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유형별 마을 숲

유형 수구막이 뒷산 비보엽승 뫼 기타 합계

개소 421 30 3 24 413 891

비율(%) 47.3 3.4 0.3 2.7 46.3 100

* 면적이 파악된 891개소를 대상으로 분석 산림과학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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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2020)

전통 마을 숲은 마을에서 위치에 따라 수구(동네가 자리 잡은 유역

의 입구를 가리는 숲), 옆(마을의 오른쪽이나 왼쪽이 낮은 지역을 가

리는 숲), 뒷산(마을 뒤를 가리며 낮은 능선을 보충한 숲), 계곡(마을 

주변, 특히 계곡의 보기 흉한 바위나 다른 물체를 가리는 숲), 뫼(평

지에 홀로 서 있는 언덕을 보충한 숲)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에 2020년 3월 현재 남아 있는 마을 숲은 총 1,335개소

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마을 숲은 규모가 작아 1ha 이하 면적의 

숲이 전체 개수의 약 78.7%를 차지한다. 마을 숲을 이루는 주요 수

종은 소나무와 느티나무로 주로 마을과 지방 정부에서 관리한다. 형

태상으로는 물의 흐름을 늦추기 위한 수구막이가 가장 많다.

남아 있는 마을 숲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경남 함양의 대관림으

로, 신라 진성여왕(887 - 897년) 때 최치원이 천령군 태수로 재임시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숲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약 1,100년 전에 조성된 205,842m2 크기의 숲은 상수리나무와 굴

참나무, 개서어나무, 나도밤나무, 사람주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며,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마을 숲 분포

우리나라 전통 마을은 배산임수를 입지와 토지 이용의 근간으로 삼

고 경계가 되는 산줄기가 튼실한 유역 안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입지

는 득수와 방풍, 자원 채취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했던 노력의 결

과로 이해된다. 전통 마을의 공간 배치 또한 지역의 자연 조건에 적응

하고 주변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유지되었다.

전통 마을 숲의 조성과 보존은 조상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얻은 전통 지식에서 비롯된 토지 이용의 일환이다. 마을 숲은 마을 경

관의 일부로 주로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관리하고 보호했다. 이

들 중 역사성과 문화가 확연하게 유지되고 있는 숲을 ‘전통 마을 숲’

이라 한다. 남아 있는 마을 숲 중 일부에서는 간혹 지역 주민들이 약

초를 구하기도 하고, 버섯이나 산나물 등을 키우기도 하며, 마을 숲

의 낙엽을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마을 숲은 마을의 앞이나 옆, 

뒤쪽을 시각적으로 가려 주기도 하고 여름철 태풍이나 겨울철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아 마을의 미기후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을 숲 가까이에 연못이나 하천을 조성하여 홍수 때 범람을 막

거나 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등 지표수의 자연적 흐름을 유도

하기도 한다.

마을 숲은 마을 사람들이 흔히 모이는 만남의 장소이며, 더운 여름

에는 무더위 쉼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마을 숲은 주민들이 영

적인 장소로서 보호하는 일종의 성지이며, 이런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마을 숲에는 대부분 소나무나 느티나무와 같은 큰 나무들이 자라

며, 둥치나 가지에는 구멍에 둥지를 트는 원앙, 소쩍새류, 부엉이류, 

딱따구리류, 찌르레기, 박새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일상에서 보기 어

려운 새들을 마을 근처에서 볼 수 있게 해 준다. 그 외에도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에게는 산과 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징검다리 서식처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하천, 경작지, 숲을 오가며 살아가는 반딧불이류

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의 서식처로 작용하기도 한다.

산림과학원(2020)

마을 유역 입구(수구) 오른쪽(옆)

뒷산 계곡 뫼

왼쪽(옆)

백두대간은 한국의 전통적 지리 인식 체계이다. 과거로부터 우리나

라 사람들은 한반도를 이루는 산들의 지형적 특성을 위계 구조를 가

진 하나의 연결된 줄기 체계로 인식했다.

신경준은 『산경표』에서 한반도의 산지 위계를 백두산에서 지리산으

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아래 1정간, 13정맥으로 구성했다. 백두대간

을 골격으로 산줄기와 물줄기를 정리하고, 그 체계를 인문과 생태를 

포함하는 한반도 문화의 기반으로 이해했다.

산맥 체계는 각각 위계적으로 연결된 산줄기와 지하 지질 구조선으

로 정리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백두대간 개념이 최초로 나타난 문헌은 10세기 초 고려 승려 도선이 지

은 옥룡기(玉龍記)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일어나 지리(산)

에서 끝났으니 물의 근원, 나무 줄기의 땅이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

대간(大幹)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문헌은 이중환의 『택리지』(1751

년)다. “대간은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었으며 남쪽으로 수천 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까지 통하여 하나의 맥령(脈嶺)을 이루었다.”라고 기술했다.

백두대간과 정간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문헌은 이익의 『성호사설』

(1760년)이다. 이익은 백두산을 우리나라의 조종산이며 대간의 시작 산으로 

보고 ‘백두대간(白頭大幹)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산맥 상황을 제시했다.

그리고 1770년경(영조) 여암 신경준이 『산경표』에서 우리나라 산줄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백두대간 용어뿐만 아니라 백두산에서 지리산에 이

르는 산맥 연결의 상태 � 관계 � 순서를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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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전통 지식이란 ‘문화유산과 생태적(유전적) 자원, 전통 지혜 등 특정 지역 혹은 집단(부족, 민족)

에서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온 총체적 산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통 지식의 이

용 � 생산 기술, 파생 기술 등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전통 지식 관련 국제 특허 분류(IPC)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

기 위해 산림 전통 지식을 5개 지식 범주(인문, 산림 철학, 자연환경, 생산 기술, 사회 경제 정책)로 나누

고, 33개의 유형 항목 31개의 무형 항목으로 분류하여 산림 전통 지식 유형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중 유형 자원으로는 전통 마을 숲과 산성, 봉수대, 봉표 등의 현황이 조사되고 있으며, 무형 자원 중에는 

송계, 향약 등 잊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활 방식들이 조사 � 기록되고 있다. 

유형 자원의 대표적인 예인 봉수는 연기와 불로 급한 일을 전달하던 우리 전통 사회의 중요한 통신 수단

이었다. 특히 높은 산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이동이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봉수가 효과적인 통신 수

단으로 사용되었다. 높은 산에 위치한 봉수대에서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연기로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전

국 각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94개의 봉수대 위치가 알려져 있다.

봉수대 분포산림 전통 지식의 발전 전통적인 생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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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생활 기술(의 · 식 · 주)

•전통 공예술

•전통 생업 기술(농경 · 임업)

•전통 의학 기술

사례

•전통 의약품

•전통 음식

•전통 건축(가옥)

•전통 공예품

산림 
전통 지식
(유형)

산림 
문화 자산
(유형)

산림 
전통 지식
(무형)

산림 
문화 자산
(무형)

이용 · 생산 기술 파생 (직접 이용)기초

사례

•산림 생태계 서비스

•산림 생물 다양성

•산림 생물 자원

•산림 유전 자원

•산림 전통 사상

•산림 생태 인식

유형 자원의 대표적인 예인 산성은 한반도 산세(山勢)에 맞추어 나무, 흙, 바위를 활용하여 적의 공격

을 막고 아군의 생존과 조망 및 방어를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의 몬순 기후에 적응하여 조성 � 유

지 � 관리한 축조물과 그 내부의 산림 자원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현재 총 1,331개소의 산성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충청남도는 253개소로 

18.9%를 차지해 산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최근 산성과 봉수는 도시의 조망점과 생태 경관 자원으

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반도 산성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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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대전 세종 대구 울산 인천 부산 서울 북한 계

개소 253 196 157 139 138 118 92 81 39 21 14 11 9 7 7 54 1,336

비율(%) 18.9 14.7 11.8 10.4 10.3 8.8 6.9 6.1 2.9 1.6 1.0 0.8 0.7 0.5 0.5 4.1 100

* 북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전북 남원 교룡산성의 홍예문

충북 보은 삼년산성의 배수 시스템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이

자 생태계가 제공하는 문화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

다. 수원시는 정조가 신도시로 건설한 계획 도시로, 1997년 유네스

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과 능행길을 중심으로 도시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과 관련 있는 역사 문화적 자원을 간직

한 도시이다. 정조는 조선 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은 

식목왕이다. 1794 - 1796년 화성을 축성하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

든 현륭원을 찾아갔다. 이 능행길을 따라 숲을 조성하고 관개 시설로 

저수지와 대규모 논 등 습지를 만들었다. 지금도 수원에는 정조 시대 

식재된 나무들에서 유래된 지명들이 여럿 쓰이고 있다.

이클레이(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 정부 네

트워크이다. 수원시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더반 서약(Durban 

Commitment)에 서명하면서 2016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함께 

생물 다양성 지역 실천 사업(LAB; Local Action Biodiversity)으로 

수원시 도시 숲 생물 다양성 이야기 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조 능행길

을 따라가는 수원시 도시 숲 생물 다양성 이야기 지도는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수원의 역사 속 생물 다양성 주요 위치 및 생물

종 그림을 쉬운 설명으로 제공하고 있어 역사 문화 해설 및 생물 다양

성 체험을 위한 교육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수원시 도시 숲 생물 다양성 이야기 지도(2016년)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인 태지(苔紙)의 핵심 원료는 해캄이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2020년에 닥나무 섬유와 해캄을 활용하여 전통 한지를 

복원하였다. 한지의 경우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났으나 명확한 제조

법이 전수되지 않아 고문헌과 현미경 분석을 통하여 복원하는데 성공

하였다.

닥나무와 해캄으로 복원된 태지

산림과학원(2020)

지역별 산성

산림과학원(2020)

지지대고개
소나무 숲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노송 지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만석거(만석 공원)
수생 생물의 서식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화역
뽕나무 숲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축만제(서호)
소나무와 버드나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화성 행궁
느티나무 세 그루

화성 · 팔달산
소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 등 25종의 나무

수원천
버드나무 숲길

버드내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대황교
밤나무 숲

안녕리길
전나무 숲길

현륭원
울창한 숲

능행길 코스와 식목들

수원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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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1:25,000 생태·자연도 도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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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1228호.
2. 본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지형도를 기본지도로 편집함.
3. 본 지도는 환경부의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1997-2005년) 결과 및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2006~2010년) 등을 근거로 제작하였음.
4. 본 지도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egi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본 지도의 무단변경 및 복제판매를 금함.

< 주 기 >

생 태 · 자 연 도

1 등급

1 등급(지형)

2 등급

3 등급

별도관리지역

※별도관리지역(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기 바람

< 범          례 >

별도관리지역

2 등급(지형)

기 호 자   연   림 기 호 자   연   림 기 호 자   연   림 기 호 자   연   림 기 호 자   연   림 기 호 자   연   림 기 호 식   재   림

기 호 기  타  식  생

기 호 식   재   림

Ag
Ah
AhQm
Ak
AkBe
AkPik
AkQm
AkTc
Alj
AljPt
Am
AnQm
Ao
AoFc
AoPt
Bc
BcFrm
BcQm
BcQs
BdaPik
Be
BeAh
BeAn
BeQv
Bk
Cao
CaoCcs
CaoPd
CaoPt
CaoQac
CaoQd
CaoQs
CaoQv
Cc
CcLl
CcPd
CcQa
Ccs
CcsCao
CcsMt
CcsPd
CcsPt
CcsQac
CcsQmy
CcsSj
Cct
Cj
CjEj
CjMt
Cl
ClCc
ClCt
ClFrm
ClPd
ClQm
ClQs
ClQv
ClSj
Co
Coc
Ct
CtQs
Cw
Ej

신나무군락
전나무군락
전나무-신갈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구상나무-사스래나무군락
구상나무-잣나무군락
구상나무-신갈나무군락
구상나무-주목군락
오리나무군락
오리나무-곰솔군락
고로쇠나무군락
분비나무-신갈나무군락
우산고로쇠군락
우산고로쇠-너도밤나무군락
우산고로쇠-곰솔군락
거제수나무군락
거제수나무-들메나무군락
거제수나무-신갈나무군락
거제수나무-졸참나무군락
물박달나무-잣나무군락
사스래나무군락
사스래나무-전나무군락
사스래나무-분비나무군락
사스래나무-굴참나무군락
회양목군락
소사나무군락
소사나무-구실잣밤나무
소사나무-소나무군락
소사나무-곰솔군락
소사나무-붉가시나무군락
소사나무-떡갈나무군락
소사나무-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굴참나무군락
까치박달군락
까치박달-일본잎갈나무군락
까치박달-소나무군락
까치박달-상수리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소사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소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곰솔군락
구실잣밤나무-붉가시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가시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때죽나무군락
모밀잣밤나무군락
동백나무군락
동백나무-사스레피나무군락
동백나무-후박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서어나무-까치박달군락
서어나무-개서어나무군락
서어나무-들메나무군락
서어나무-소나무군락
서어나무-신갈나무군락
서어나무-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굴참나무군락
서어나무-때죽나무군락
히어리군락
층층나무군락
개서어나무군락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락
말채나무군락
사스레피나무군락

FcHep
FcTsi
Frm
FrmBc
FrmCl
FrmCoc
FrmQm
FrmQs
Frr
FrrPd
Gr
HdTj
Jch
Jcs
Jr
Jum
JumAcp
JumAm
Lm
Ls
MeoPq
Mis
MjCd
Ms
Mt
MtCj
Ns
Pd
PdAf
PdAlh
PdAlj
PdBp
PdCac
PdCao
PdCc
PdCcs
PdCho
PdCl
PdCt
PdLl
PdPb
PdPik
PdPit
PdPk
PdPls
PdPot
PdPr
PdPs
PdPt
PdQa
PdQac
PdQal
PdQd
PdQm
PdQr
PdQs
PdQv
PdRop
Pj
Pk
PkLl
PkPd
PkQa
PkQm

너도밤나무-섬노루귀군락
너도밤나무-솔송나무군락
들메나무군락
들메나무-거제수나무군락
들메나무-서어나무군락
들메나무-층층나무군락
들메나무-신갈나무군락
들메나무-졸참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물푸레나무-소나무군락
산지초원식생
자라풀-마름군락
향나무군락
눈향나무군락
노간주나무군락
가래나무군락
가래나무-당단풍군락
가래나무-고로쇠나무군락
조록싸리군락
털조장나무군락
합다리나무-소태나무군락
억새군락
진퍼리새-삿갓사초군락
참억새군락
후박나무군락
후박나무-동백나무군락
참식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소나무-사방오리군락
소나무-물오리나무군락
소나무-오리나무군락
소나무-자작나무군락
소나무-밤나무군락
소나무-소사나무군락
소나무-까치박달군락
소나무-구실잣밤나무군락
소나무-편백군락
소나무-서어나무군락
소나무-개서어나무군락
소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소나무-왕대군락
소나무-잣나무군락
소나무-곰솔군락
소나무-잣나무군락
소나무-굴피나무군락
소나무-은사시나무군락
소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소나무-구주소나무군락
소나무-곰솔군락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붉가시나무군락
소나무-갈참나무군락
소나무-떡갈나무군락
소나무-신갈나무군락
소나무-루브르참나무군락
소나무-졸참나무군락
소나무-굴참나무군락
소나무-아까시나무군락
이대군락
잣나무군락
잣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잣나무-소나무군락
잣나무-상수리나무군락
잣나무-신갈나무군락

Pls
PlsAf
Ppa
PpaTsi
Pt
PtAf
PtAlj
PtAo
PtCac
PtCao
PtCcs
PtCho
PtCj
PtCl
PtEj
PtLit
PtLl
PtNse
PtPd
PtPls
PtPoe
PtPot
PtPr
PtPv
PtQa
PtQal
PtQd
PtQm
PtQmy
PtQs
PtQug
PtQv
PtRop
Qa
QaAbh
QaAf
QaAn
Qac
QaCac
QaCc
QacCao
QacCcs
QaCho
QacPd
QacQv
QaCs
Qal
QalAm
QalBp
QalCac
QaLl
QalLl
QalPd
QalPik
QalPr
QalPt
QalQa
QalQm

굴피나무군락
굴피나무-사방오리군락
섬잣나무군락
섬잣나무-솔송나무군락
곰솔군락
곰솔-사방오리군락
곰솔-오리나무군락
곰솔-우산고로쇠군락
곰솔-밤나무군락
곰솔-소사나무군락
곰솔-구실잣밤나무군락
곰솔-편백군락
곰솔-동백나무군락
곰솔-서어나무군락
곰솔-사스레피나무군락
곰솔-튜울립나무군락
곰솔-일본잎갈나무군락
곰솔-참식나무군락
곰솔-소나무군락
곰솔-굴피나무군락
곰솔-이태리포플러군락
곰솔-은사시나무군락
곰솔-리기다소나무군락
곰솔-노랑원추리군락
곰솔-상수리나무군락
곰솔-갈참나무군락
곰솔-떡갈나무군락
곰솔-신갈나무군락
곰솔-가시나무군락
곰솔-졸참나무군락
곰솔-종가시나무군락
곰솔-굴참나무군락
곰솔-아까시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상수리나무-전나무군락
상수리나무-사방오리군락
상수리나무-분비나무군락
붉가시나무군락
상수리나무-밤나무군락
상수리나무-까치박달군락
붉가시나무-소사나무군락
붉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군락
상수리나무-편백군락
붉가시나무-소나무군락
붉가시나무-굴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팽나무군락
갈참나무군락
갈참나무-고로쇠나무군락
갈참나무-자작나무군락
갈참나무-밤나무군락
상수리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갈참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갈참나무-소나무군락
갈참나무-잣나무군락
갈참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갈참나무-곰솔군락
갈참나무-상수리나무군락
갈참나무-신갈나무군락

QalQs
QalQv
QalRop
QalZs
QaNse
QaPb
QaPd
QaPik
QaPit
QaPk
QaPls
QaPot
QaPr
QaPt
QaQal
QaQd
QaQm
QaQs
QaQv
QaRop
QaZs
Qd
QdCao
QdPd
QdPt
QdQa
QdQm
QdQs
QdQv
Qm
QmAh
QmAk
QmAlh
QmAn
QmBc
QmBe
QmCac
QmCl
QmCt
QmFrm
QmLl
QmPd
QmPik
QmPk
QmPr
QmPt
QmQa
QmQal
QmQd
QmQs
QmQv
QmRop
QmRs
QmRy
QmSb
QmTc
QmTt
Qmy

갈참나무-졸참나무군락
갈참나무-굴참나무군락
갈참나무-아까시나무군락
갈참나무-느티나무군락
상수리나무-참식나무군락
상수리나무-왕대군락
상수리나무-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잣나무군락
상수리나무-곰솔군락
상수리나무-잣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굴피나무군락
상수리나무-은사시나무군락
상수리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곰솔군락
상수리나무-갈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떡갈나무군락
상수리나무-신갈나무군락
상수리나무-졸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굴참나무군락
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군락
상수리나무-느티나무군락
떡갈나무군락
떡갈나무-소사나무군락
떡갈나무-소나무군락
떡갈나무-곰솔군락
떡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
떡갈나무-신갈나무군락
떡갈나무-졸참나무군락
떡갈나무-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군락
신갈나무-전나무군락
신갈나무-구상나무군락
신갈나무-물오리나무군락
신갈나무-분비나무군락
신갈나무-거제수나무군락
신갈나무-사스래나무군락
신갈나무-밤나무군락
신갈나무-서어나무군락
신갈나무-개서어나무군락
신갈나무-들메나무군락
신갈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신갈나무-소나무군락
신갈나무-잣나무군락
신갈나무-잣나무군락
신갈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신갈나무-곰솔군락
신갈나무-상수리나무군락
신갈나무-갈참나무군락
신갈나무-떡갈나무군락
신갈나무-졸참나무군락
신갈나무-굴참나무군락
신갈나무-아까시나무군락
신갈나무-철쭉꽃군락
신갈나무-산철쭉군락
신갈나무-조릿대군락
신갈나무-주목군락
신갈나무-뽕잎피나무군락
가시나무군락

Qs
QsAcp
QsAk
QsBc
QsCac
QsCao
QsCho
QsCl
QsCt
QsLl
QsPd
QsPik
QsPls
QsPr
QsPt
QsQa
QsQal
QsQd
QsQm
QsQv
QsZs
Qug
QugPtt
Qv
QvAbh
QvBc
QvBk
QvCac
QvCao
QvCl
QvCt
QvJr
QvLl
QvPd
QvPik
QvPit
QvPk
QvPls
QvPot
QvPr
QvPs
QvPt
QvQa
QvQal
QvQd
QvQm
QvQs
QvRop
QvZs
R
Rm
Rmc
Rs
RsRm
Ry
Sa
Sj
SjPr
SjPt
Sk
SkAg
Sku
Stk
Ta

졸참나무군락
졸참나무-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구상나무군락
졸참나무-거제수나무군락
졸참나무-밤나무군락
졸참나무-소사나무군락
졸참나무-편백나무군락
졸참나무-서어나무군락
졸참나무-개서어나무군락
졸참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졸참나무-소나무군락
졸참나무-잣나무군락
졸참나무-굴피나무군락
졸참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졸참나무-곰솔군락
졸참나무-상수리나무군락
졸참나무-갈참나무군락
졸참나무-떡갈나무군락
졸참나무-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굴참나무군락
졸참나무-느티나무군락
종가시나무군락
종가시나무-후박나무군락
굴참나무군락
굴참나무-전나무군락
굴참나무-거제수나무군락
굴참나무-회양목군락
굴참나무-밤나무군락
굴참나무-소사나무군락
굴참나무-서어나무군락
굴참나무-개서어나무군락
굴참나무-노간주나무군락
굴참나무-일본잎갈나무군락
굴참나무-소나무군락
굴참나무-잣나무군락
굴참나무-곰솔군락
굴참나무-잣나무군락
굴참나무-굴피나무군락
굴참나무-은사시나무군락
굴참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굴참나무-구주소나무군락
굴참나무-곰솔군락
굴참나무-상수리나무군락
굴참나무-갈참나무군락
굴참나무-떡갈나무군락
굴참나무-신갈나무군락
굴참나무-졸참나무군락
굴참나무-아까시나무군락
굴참나무-느티나무군락
암벽
진달래군락
털진달래군락
철쭉꽃군락
철쭉꽃-진달래군락
산철쭉군락
팥배나무군락
때죽나무군락
때죽나무-리기다소나무군락
때죽나무-곰솔군락
버드나무군락
버드나무-신나무군락
섬조릿대군락
노각나무군락
피나무군락

Tc
Tm
Tn
To
Tt
Zi
Zs
ZsAm
ZsCao
ZsCt
ZsPrs
ZsQa
ZsQs
ZsQv
ZsSc
ZsSg

주목군락
찰피나무군락
비자나무군락
측백나무군락
뽕잎피나무군락
줄군락
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로쇠나무군락
느티나무-소사나무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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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연환경 조사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보전법」 제30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전국 

규모의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86년 제1차 전국 자연환

경 조사가 시작되어 2020년 현재 제5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 제3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부터 지형과 식생, 식물,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양서 � 파충류, 어류, 육상 곤충, 조류, 포유류의 9

개 분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국 자연환경 조사의 결과물은 2000

년부터 진행 중인 ‘자연환경 종합 GIS-DB 구축 사업’을 통하여 지리 

정보로 구축하고 있다. 결과물로는 지형 현황도, 현존 식생도, 동식

물 분포도 등 분야별 주제도와 이들을 활용해 만든 자연환경 종합 평

가 도면인 생태 � 자연도가 있다.

지형 조사

식생 조사

생물 조사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   행정 구역 단위

제1차

●   산림 생태계 단위

제2차

●   도엽 단위
●   산림 생태계 소권역 단위

제3차 제4차 제5차

●   도엽 단위   ●   유역 단위
●   산림 생태계 소권역 단위    

●   도엽 단위   ●   유역 단위
●   산림 생태계 소권역 단위    

1986 1990 1997 2012 2014 2018 20192005 2006

9개 조사 분야 및 조사 범위의 

기본 단위는 제3차 조사와 동

일하게 1: 25,000 지형도와 식

생 평가 단위를 조사 기본 단

위로 하였다. 다만 수생 생물

상(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

류)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작한 

공통 유역도를 기본으로하는 

수자원 단위 지도(Ver. 2.0)의 

840개 소권역을 조사 기본 단

위로 하였다. 조사 결과는 생

태 � 자연도를 갱신하기 위한 자

료로 활용했다.

제4차 조사

(2014 – 2018년: 5개년)

9개 조사 분야 및 조사 범위의 

기본 단위는 제4차 조사와 동

일하게 1: 25,000 지형도와 소

권역을 조사 기본 단위로 하

였다. 다만, 식생의 경우 정밀

도 제고를 위하여 생태 � 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하여 1: 5,000 

축적으로 현존 식생도를 제작

하고 있다. 또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 탐사 및 

최신 장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제5차 조사

(2019년 – 2023년: 5개년(예정))

국립생태원(2020)

국립생태원(2015)

국립생태원(2020)

전국 824개 도엽(1: 25,000 지형

도)을 연도별로 배분하여, 지형

과 동식물의 분포 현황을 조사하

고, 식생은 제2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소

권역을 세분한 811개의 평가 단

위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생태 � 자연도를 갱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제3차 조사

(2006 – 2012년: 7개년)

전 국토를 206개 생태 권역(산을 

중심으로 하천 경계로 나눔)으로 

구분하여, 식생과 지형, 식물, 육

상 곤충,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

추동물, 양서 � 파충류, 조류, 포유

류의 분포 현황을 조사했다. 조

사 결과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생태 � 자연도 제작 

자료로 활용했다.

제2차 조사

(1997 – 2005년: 9개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최초의 자연환경 조사로서, 조사 

권역을 행정 구역 단위로 구분하

여 식생과 동식물 등의 서식 현

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국

토 녹지 공간의 자연성을 나타낸 

녹지 자연도 작성에 활용했다.

제1차 조사

(1986 – 1990년: 5개년)

자연환경 조사 사례(간성도엽)

전국 자연환경 조사

전국 자연환경 조사

동식물 식생 지형

생태계 정밀 조사

겨울 철새 

(동시 센서스)

특정 도서 정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밀

해안 사구 정밀

습지 보호 지역

전국 자연 경관

하구역 정밀

백두대간 정밀

전국 무인 도서

별도 관리 지역

자연 공원

천연기념물

수자원 보호 구역

산림 유전 자원 보호림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

습지 보호 지역

문화재 보호 구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백두대간 보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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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관리 지역

증발산은 바다와 강, 호수, 땅, 식물 등 지구 표면에서 물이 기화하

는 증발과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에서 대기로 수증기를 방출하는 증

산을 포함한다. 이 증발산은 강수의 약 절반 정도를 다시 대기로 돌려

보내는 물 순환의 일부로서 지구와 지역 규모의 기후를 조절하는 중

요한 생태계 기능이다. 식물은 기공을 열면서 수분을 잃지만, 광합성

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흡수한다. 따라서 증발산과 광합성은 생리

적으로 매우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연

간 적산 증발산량은 총 1차 생산성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증발산

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도시 지역이 매우 낮다.

1차 생산자(주로 식물)가 1년 동안 광합성으로 생산한 전체 양인 

총 1차 생산성에서 스스로 소비한 양을 뺀 값을 순 1차 생산성이라고 

한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의 

순 1차 생산성과 총 1차 생산성의 평균값 분포를 보면 1차 생산성은 

위도와 해안으로부터의 거리, 토지 피복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이는 지역의 기후, 연간 생육 일수, 존재하는 식물량이 식물의 광

합성량 및 동물과 미생물의 소비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총 1

차 생산성과 순 1차 생산성은 저위도가 고위도에 비해 높고, 해안으

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감소하며, 몽골 고원과 중국 서부 건조 지역

의 경우 매우 낮다.

생태계 생산성

American Geophysical Union(2011)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생태적 다양성이 매우 높다. 생태계 

기능이 공간적 변이를 보이는 주요 원인은 지역의 기후와 생물상에 

따라 식물의 광합성과 증발산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중간 정도의 1차 생산성과 증발산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다.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일본이 가장 높고, 대륙성 

기후의 영향이 강한 중국이 제일 낮다. 특히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중

국 서부의 경우 동일 위도의 동부 지역과 비교하여 1차 생산성과 증

발산량이 매우 낮다.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면, 위도가 낮을수록, 큰 

바다(즉 태평양)에 가까울수록 1차 생산성과 증발산량이 높다. 그 까

닭은 상대적으로 고온 다습한 남해안과 동해안의 기후 특성 때문이

며, 특히 이 지역에 생산성이 높은 식생인 상록 활엽수와 상록 침엽수

가 널리 분포하기 때문이다.

일사량 증기압차

최저 온도평균 온도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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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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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MJ/day)
15.7

10.6

(Pa)
955.8

344.5

American Geophysical Union(2011)

광합성 유효광 비율

미국 항공우주국(NASA)

동북아 지역 순일차 생산량: MODIS NPP

6.5

0.0

-1.0

(gC/m2/day)

2016년 11월

6.5

0.0

-1.0

(gC/m2/day)

2016년 7월

광합성 유효광 비율은 대기에서 입사하여 광합성에 활용될 수 있는 

파장대의 빛 중에서 식물에 의해 흡수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값은 식

물의 가시광선 흡수율로 잎의 양이 많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된다. 

최저 온도와 대기 증기압차(포화 수증기압과 현재 수증기압의 차이)는 

기공의 개폐를 조절하며, 일사량은 광합성과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다. 한편 일 최저 기온과 일조량은 생육 기간을 결정하고, 평균 기

온은 식물 호흡량을 결정하는 기후 요인이다. 이들 기후 요인은 일사

량, 지표 에너지 수지, 기온을 결정하는 위도와 대륙과 해양 간의 계

절적 기후 현상은 물론, 해발 고도, 산맥의 분포로 인한 지형 영향, 도

시, 농경지, 산림 등의 피복 분포 영향을 받아 계절 � 지역적으로 다른 

분포 특성을 보여 준다. 결과적으로 이들 환경 변수는 대기, 식생, 토

양 간의 탄소 순환과 물 순환 과정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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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 분포 변화 예측

온난화와 빈번한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한반도 생물 자원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기후 변화가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보다 과

학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 위한 미래종 분포 예측 연구가 진행 중이다.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 기후 변화 

생물 지표와 후보 대상 종에 대하여 기후 변화 민감 생물의 미래 분포

를 예측하고 서식 적합성 지도를 구축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참식나무와 후박나무, 발풀고사리는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방에

서 흔히 보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난대 상록성 식물이다. 이러한 난

대성 식물의 경우 최근 가속화되는 온난화로 인하여 그 분포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난대 상록성 식물들의 생육지 확대는 기존

의 온대성 식물들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

인 관찰과 함께 장기적인 미래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

는 기후 변화 지표 종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동아시아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참식나무 분포 변화 예측

발풀고사리 분포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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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2020)

국립생물자원관(2020)

기후 변화와 식물

국립생물자원관(2020)

참식나무

후박나무

발풀고사리

국립공원공단(2019)

보호 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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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원

야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
야생 생물 보호 구역

천연 보호 구역

백두대간 보호 지역
산림 보호 구역(산림 유전 자원)

습지 보호 지역(환경부)

해양 보호 구역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 구역

특정 도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환경부)

도립 공원
군립 공원

명승생태 경관 보전 지역(시·도)

습지 보호 지역(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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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보호 지역은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지정되어, 환

경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개념의 보호 지역은 1960년대 ‘산림

법ʼ, ‘문화재 보호법ʼ, ‘공원법ʼ 등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1965년에는 최초로 홍도와 설악산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

였고, 1967년에는 지리산을 최초의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총 14개 법률에 따라 28개의 보호 지역이 

있으며, 이들 법률 중 ‘자연환경 보전법ʼ과 ‘해양 환경 관리법ʼ, ‘문화재 

보호법ʼ 등 3개 법률은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사

항을 규정하고 보호 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은 보호 지역 지정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보전 대상

에 대한 보호 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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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유형 평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로
하천

울릉도

독도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강릉

원주

파주
고양

당진
서산태안 아산 천안

예산
홍성

보령 청양
부여

서천
논산금산

공주

순천광양
창원

청주

성남시흥
수원

우리나라는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을 정도로 도

시화율이 높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공간을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역의 생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

고 평가하여 만든 지도를 도시 생태 현황 지도라고 한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비오톱 지도라고도 한다. 비오톱 지도란, 공

간을 비오톱이라는 단위로 구분하고, 각 비오톱을 생태적 특성에 따

라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각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으로 표현한 지도

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서울시에서 2000년에 처음 

작성되었다.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도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하기 위해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들었으며, 그 후 5년 주기로 지

도를 갱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계획 조례에 도시 생태 현황 지

도의 작성과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토지 적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

에 활용하고 있다. 이후 성남시와 광양시, 고양시, 시흥시, 수원시 등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만들어져, 2020년 

현재 33개 자치 단체(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포함)에서 도

시 생태 현황 지도가 작성되어 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중앙 정부인 환

경부에서는 2007년부터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지침을 만들어 배

포하였다. 더불어 2017년 ‘자연환경 보전법’의 개정으로 시 이상 지

방 자치 단체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21년까지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제출을 독려하

고 있다.

서울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2020년)

비오톱 유형 평가 사례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제작 시� 군

서울특별시(2020)

서울특별시(2020) 환경부(2020)

비오톱 유형

하천 및 습지 비오톱

경작지 비오톱

산림지 비오톱

조경 녹지 비오톱주거지 비오톱

교통 시설 비오톱

유휴지 비오톱

공업지 및 도시 기반 시설지 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여의도

한강철교

노들섬

현존 식생도 사례

서울특별시(2020)

식생 구분

나지

벌채지 및 암석 노출지

초지

경작지

조경 수목 식재지리기다소나무림

잣나무림

소나무림

참나무림

아까시나무림 도로

수면

시가화 지역

조사 불가능지

밤나무림

물오리나무림

현사시나무림

오리나무림

기타 산림

경복궁 창덕궁

북악산

인왕산

도시 생태 현황 지도

크게 기본 주제도와 기타 주제도, 비오톱 유형도, 비오톱 평가도로 

구성되며, 기본 주제도에는 토지 이용 현황도와 토지 피복 현황도, 

지형 주제도, 식생도, 동식물상 주제도가 있고, 기타 주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만든다.

토지 피복 현황도는 현재 지표면 위에 나타나는 피복의 유형이나 유

형에 따른 면적 비율을 나타낸다. 동식물상 주제도는 식물상과 야생 

조류, 양서 � 파충류, 포유류, 곤충류, 어류 등의 분포를 나타낸다. 식생

도는 현재 지표면을 덮고 있는 식생의 유형을 나타낸다. 비오톱 유형

도는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 � 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유

형별로 나타낸다. 토지 이용 현황도는 현재 토지가 어떠한 용도로 사

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지형 주제도는 지표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격자형 주제도의 집합으로 표고와 경사도, 향을 포함한다. 비오톱 평

가도는 비오톱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나타낸다.

성남시(2009) 성남시(2009)

성남시(2009)성남시(2009)

성남시(2009)

태현공원

율동 공원

게이트볼장

번지휴게실

책테마파크

피크닉장공원

율동 자연공원

동문 어린이 공원

태현 어린이 공원

안말 어린이 공원

양지 어린이 공원

3.1 운동 기념비
청주한씨문정공파묘역

성남 3.1 운동 기념공원

빛가골

서평골

댐봉안골

(율동)

안말교

분당로 서현로

서현로

장안중학교

성남 장안초등학교

장안 건영아파트

장안 건영아파트

분당동

서현1동

서현2동

0 200m

토지 피복

밭

묘지

방목지

성절토(식생)

흙 제방(초본)

조경 녹지(초본)

산림

건물

도로

구조물

비닐하우스

철도

인공 수면

논

수면

습지 자연 식생

보안 지역

미분류

포장지 기타(불투수)

성절토(비식생)과수원

흙 제방(교목)

운동장

조경 녹지(교목)

농경지 기타

관목림나지

바위

모래

자연 초지

조림지

묘포원

경사도(°)

5.0
7.5

2.5

10.0
15.0
20.0
25.0
30.0

0 200m

토지 피복도(분당동 주변) 양서 � 파충류 개체 수 모형

토양 습윤성 지수와 습지

경사도(야탑동 주변)

비오톱 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0 200m

비오톱 등급도(은행동 주변)

성남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2009년)

0 2km

20
16
12
8
4
거의 볼 수 없음.

개체 수(마리)

전혀 볼 수 없음.

도롱뇽

두꺼비

살모사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산개구리

0 2km

습지

중요 습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

일반 습지
규모는 작지만 생물 서식 공간
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곳

관리 습지
습지였으나 개발이나 훼손 등
으로 없어질 위험이 있는 곳

토양 습윤성 지수

1,000
370
330
300
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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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2010)

수원시(2010) 수원시(2010)

수원시(2010)

수원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2010년)

0 1km0 1km

상업지 

공업지 

농경지 

도시 녹지 

교통지 

주거지 

토지 이용

공공지 

0 2km

낙엽 침엽 인공림

낙엽 혼효 인공림

낙엽 활엽 인공림

낙엽 활엽 자연림

상록 침엽 인공림

상록 침엽 자연림

혼효 인공림

혼효 자연림

공원

논

밭

가로수

하천 식생

식생 구분

10

100

1,000

10,000

100,000

1,000,000

10,000,000

유출 축적(m²)

 100

80

50

30

15

10

5

0

표면 유출량(%)

0 2km

한국 고유종이
발견된 구간

외래종이
발견된 구간 

어류 개체 수(마리)

0 –

11 –

26 –

51 –

76 –

101 –

10

25

50

75

100

200

6
5

어류종 수(종)

4
3
2
1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생태적 네

트워크의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토지 이용 및 환경 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현재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환경성 검토, 개발 사업 인허가, 도

시 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점

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환경과 조화로운 국토 개발을 위해 국토-환

경 계획 연동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수도권의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지

역의 생태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 중에서 가장 상세한 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공간 환경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도시 계획에 

반영된다.

토지 이용 현황도(화서동 주변)

표면 유출량 및 유출 축적(장안구 주변)

현존 식생도(장안구 주변)

어류 서식 현황도

환경부(2015)

2016 - 2018 하천 수생태 건강성 저서동물 지수(BMI) 2016 - 2018 하천 수생태 건강성 어류 평가 지수(FAI)

2016 - 2018 하천 수생태 건강성 부착돌말 지수(TDI) 2016 - 2018 하천 수생태 건강성 서식 수변 환경 지수(HRI)

울릉도

독도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제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조사 구간

하천 수생태 등급

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제주

0 50km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조사 구간

하천 수생태 등급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제주

0 50km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조사 구간

하천 수생태 등급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울릉도

독도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영산강

제주

0 50km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미조사 구간

하천 수생태 등급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수생태계는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과 서식처, 수질 등이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모든 환경을 의미한다.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물

리 � 화학 � 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않고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때 

수생태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해 우선 생물 지표 항목인 어류, 저서

성 대형 무척추동물, 부착돌말류, 수변 식생, 서식 및 수변 환경 등을 

측정하여 저서동물 지수(BMI; Benthic Macroinvertebrate Index), 

어류 평가 지수(FAI; Fish Assessment Index), 부착돌말 지수(TDI; 

Trophic Diatom Index), 서식 수변 환경 지수(HRI; Habitat and 

Riparian Index)를 산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 다양성과 풍부

도,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건강성을 5개 등급 매우 좋음(A), 좋

음(B), 보통(C), 나쁨(D), 매우 나쁨(E)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우리나라의 개발 계획과 환경 계획 체계

도시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 계획
(국토 기본법)

환경 계획
(환경 정책 기본법)

환경 보전
중기 종합 계획

광역 도시 계획

도 · 시 · 군 관리 계획

도 · 시 · 군 기본 계획

국토 종합 계획

시 · 군 종합 계획

도 종합 계획

국가 환경 종합 계획

시 · 군 · 구
환경 보전 계획

시 · 도
환경 보전 계획

지역 단위 계획

20년

20년

10년

20년

20년

20년

10년

10년

5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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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참여 국가

생물 다양성 협약 참여 국가

중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

지중해

서아시아 · 동아프리카

동대서양

서태평양

태평양 · 아메리카

미시시피 · 아메리카

대서양

동아시아 · 대양주

인천광역시

•EAAFP 사무국

•EAAFP 총회 개최

  (2008년, 2010년)

0 2,500km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국가

0 2,500km

강원도 평창군

생물 다양성 협약 12차 COP 개최

(2014년 10월)

생물 다양성 협약(2019)

생물 다양성 협약(2015)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2019)* 이동성 물새가 매년 번식과 월동을 위해 이주하는 지리적인 경로를 철새 이동 경로라고 정의한다. 위 지도는 도요물떼새의 지리적 경로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람사르 협약 가맹 국가

0 2,500km

경상남도 창원시

람사르 협약 제10차 COP 개최

(2008년)

0 2,500km

충청남도 서천군

IPBES의 TSU 설치 운영

(국립생태원, 2014년)

생물 다양성 전략 계획(2011 – 2020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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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행 지원
메커니즘참

여
적
 계
획
, 지

식 
관리
 및 역량 강화를 통

한
 이
행
 강
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직접적 압력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 다양성 현황 개선

생물 다양성을 모든 정부와 사회에서 주류화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감소의 근본 원인에 대처    전략 목표

2050년까지 생물 다양성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전 및 복원되고, 
지혜롭게 이용되어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며,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비전

사명

생물 다양성 감소를
멈추기 위한 

효과적이고 긴급한
행동을 취한다.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로부터 
모두가 얻는 혜택 증진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긴밀하게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영양 염류 순환 과정

의 왜곡 등 인류 활동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전 지구적 수준으로 커져 

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환경 생태 문제의 특징은 특정 지역과 시간대

를 넘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장기간의 노력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다

는 점이다. 이에 국경을 넘는 다양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

제 사회는 현재 170여 개 이상의 국제 환경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

한 이용,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UNFCCC), 사

막화 방지 협약(UNCCD)과 더불어 세계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하였고, 2020년 현재 196개국이 가입한 상

태이다.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

사국 총회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과학 

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Bio-Bridge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

스에 대한 과학적 자문과 정책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2012년 4월 21일 전 세계 94개국이 참가해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독일의 본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는 2013년 제2차 총회에서 지식 및 데이터 기술 지원단(TSU)의 국

내 유치를 신청했고, 2014년 의장단과 다분야 전문가 패널의 결정

에 따라 지식 및 데이터 기술 지원단을 국립생태원에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은 정부와 정부 

간 국제 기구, 국제 비정부 기구 파트너, 다국적 기업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비형식적인 국제기구로,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 이동 경

로 전반의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해 2006년 11월 6일에 

설립되었다. 2009년 7월 대한민국 인천에 EAAFP 사무국을 창립하

였고, 2008년과 2010년에 인천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와 생물 다양성 협약 

제12차 당사국 총회 등을 개최하면서 생태 관련 국제적 위상이 높아

지고 있다. 또한 정부 산하 기관들과 대학들이 국외 여러 기관과 함께 

연구 � 교육 � 전시에 관한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생태 관련 국제 

협력에 있어 대한민국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2019) 람사르 협약(2019)

생태적 가치, 세계 속의 대한민국



90 91

 안전

•개인의 안전

•자원 접근의 보장

•재해로부터의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물질

•적절한 생계

•충분한 양질의 식량

•주거지, 재화 취득

 건강

•활동력

•좋은 건강

•깨끗한 공기와 물 이용

 양질의 사회적 관계

•사회적 결합성

•상호 존중

•타인을 돕는 능력

 공급 서비스

•식량

•물공급

•목재와 섬유

•연료

 조절 서비스

•기후 조절

•홍수 조절

•질병 조절

•수질 정화

 문화 서비스

•심미

•영감

•교육

•휴양

생태계 서비스

 지지 서비스

•영양분 순환

•토양 형성

•일차 생산

선택과 행위의 자유

개인의 가치에 대해 

성취하는 능력

인간 웰빙의 구성 요소

•화살표의 명암: 대체성
   사회 · 경제적 요소와 조정의 잠재력

높음 중간 낮음

•화살표의 쌍방향성: 
   인간 웰빙의 변화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변화의 상호 작용

•화살표의 폭: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 웰빙의 연계 강도

강함 중간 약함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생태계와 생물종이 지속 가

능하고 인간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상태와 과정, 인간이 생태계 기능

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는 재화와 서비스 혜택, 인간이 생

태계로부터 얻는 편익 그리고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생태계 서비스는 모든 사람의 웰빙을 위해 자연 자본이 

제공하는 필수 불가결한 혜택이며, 자연 자본의 중요성과 현재 세대

와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사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한편, 생태계 디스서비스(ecosystem 

disservices)는 생물 다양성 손실,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 등의 질병 관련 공중 보

건 이슈에서 해악적인 생태계 기능을 의미하며, 사회 - 생태 체계에서 

인간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태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새천년 생태계 평가(ME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에 따르면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 웰빙, 행복,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생태계의 기능과 편익임에

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약 60%가 훼손되었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공동의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 웰빙 구성 요소 간의 연결 관계는 대체성과 

연계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급, 조절, 문화, 지지 등의 생태계 

서비스는 선택과 행위의 자유(freedom of choice and action)를 바

탕으로 인간 웰빙의 구성 요소인 안전(security),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기본 물질(basic material), 건강(health), 양질의 사회적 관계

(social relations)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 대체성(substitutability)은 사회 � 경제적 요소들과 조정

에 대한 잠재력을 의미하여 주로 공급 서비스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문화 서비스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생태계 서비스

와 인간 웰빙의 연계 강도는 화살표의 폭으로 표시되며, 조절 서비스

의 경우 기본 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연계 강도가 큰 것으

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인간 웰빙은 상호 작용을 통해 생태계 서비

스에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의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체성과 

연계 강도는 상이한 생태계의 특성과 지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MEA, 2005).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평가와 분석에 있

어서는 인간 - 환경 상호 작용(human-environment interactions)

이라는 동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생태계 디스서비스(ecosystem disservices), 스케일(scale), 분배

(distribution), 능률적 배분(efficient allocation) 등이 주요 분석 요

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생물 다양성법ʼ은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적 기

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생태계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를 명시하고 그 기본 원칙을 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

한 이용을 위하여 생태계 서비스가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또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에 생태계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

공 및 증진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

여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 다양성 관련 연구

나 생물종 및 자연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평

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

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

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 경관 및 자연 자산의 유지 � 관리,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 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

지의 관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즉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2005년 새천년 생태계 평가(MEA;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보고서에서 인간 사회와 생태계 변화의 관계를 규명

하고, 종합적인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을 정량적인 결과로 제시하면

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MEA에서

는 생태계 서비스를 공급(provisioning) � 조절(regulating) � 문화

(cultural) � 지지(supporting) 서비스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공급 서비스는 생태계가 인간 사회에 필요한 식량, 담수, 목재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대기, 기후, 토양 침식, 재해 등을 조절하는 

서비스이다. 문화 서비스는 사람들이 생태계 공간에서 여가, 휴양, 

교육과 같은 무형의 편익을 얻는 서비스이다. 지지 서비스는 생물 다

양성, 토양 형성과 같이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

비스를 의미한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별 생태계 서

비스 평가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 평가 지도를 제작하였다.

MEA(2005)

생태계 서비스

담수 공급 대기 조절

생태계 서비스

추자도

담수 공급(ton/년)

128 ‐
104 ‐
80 ‐
34 ‐
0 ‐

178
128
104
80
34

추자도

대기 조절(kg/년)

1.68
0

제주도 생태계 서비스 지도

수질 조절(질소)

추자도

수질 조절
(질소 정화)(kg/년)

0.25 ‐
0.17 ‐
0.03 ‐
0.01 ‐
0 ‐

0.45
0.25
0.17
0.03
0.01

종 다양성

추자도

종 다양성
(조류종 수)

40 ‐
31 ‐
22 ‐
13 ‐
4 ‐

48
40
31
22
13

기후 조절 탄소 흡수 가시 민감도

추자도

기후 조절
(탄소 흡수)(tCO/년)

0.029 ‐
0.022 ‐
0.014 ‐
0.005 ‐

0 ‐

0.033
0.029
0.022
0.014
0.005

기후 조절 탄소 저장

추자도

기후 조절
(탄소 저장)(tCO)

1.52 ‐
1.09 ‐
0.70 ‐
0.17 ‐
0 ‐

2.43
1.52
1.09
0.70
0.17

추자도

가시 민감도(점)

75 ‐
50 ‐
25 ‐
10 ‐
0 ‐

100
75
50
25
10

경관 가치

추자도

경관 가치(점)

6 ‐
3 ‐
2 ‐
1 ‐
0 ‐

10
6
3
2
1

침식 조절

추자도

침식 조절(ton/년)

31   
14 ‐
7 ‐
2 ‐
0 ‐

초과
31
14
7
2

수질 조절(인)

추자도

수질 조절
(인 정화)(kg/년)

0.03 ‐
0.02 ‐
0.01 ‐
0.005 ‐

0 ‐

0.1
0.03
0.02
0.01
0.005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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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급 서비스인 담수 공급은 강우로 인해 지표면에 도달한 물을 식생의 줄

기와 뿌리로 전달하거나, 혹은 토양이 물을 저장하고 유량의 흐름을 조절하여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자원

을 공급하는 서비스이다. 담수 공급 지도는 기상 자료, 토양 자료, 식생 피복 자료를 입력하여 InVEST 

water yield 모형을 구동하여 제작되었다.

대기 조절은 식생의 잎과 줄기가 오존(O3), 이산화 황(SO2), 이산화 질소(NO2)와 같은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여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는 서비스이다. 대기 조절은 세분류 토지 피복도에 식생 유형별 오염 물질 

흡수량을 적용시켜 제작하였다.

기후 조절은 식생의 광합성 작용에서 흡수된 이산화 탄소가 식물체를 형성하는 유기 탄소가 되어 토양

에 저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농도를 조절하는 서비스이다. 기후 조절 지도는 식생과 토지 피복 자

료와 피복별 탄소 고정량 매트릭스 자료를 입력하여 InVEST carbon 모형을 구동하여 산정된 탄소 저장

량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임상도와 탄소 흡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된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

을 적용한 기후 조절 서비스 지도도 제작하였다. 

침식 조절은 식생의 뿌리가 사면의 토양을 고정해서 강우 시에 발생하는 토양 침식을 완화하는 서비스

이다. 침식 조절 지도는 강수량, 토양, 지형, 토지 피복 자료를 입력하여 InVEST SDR 모형을 구동하고, 

그 결과물로 산정된 토양 보유량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수질 조절은 식생이 오염 물질을 희석 혹은 흡수하거나,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화학 물질을 재조성하여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서비스이다. 수질 조절은 지형, 강수량, 토지 피복, 피복별 단위 면적당 오염 물

질 배출량과 제거 효율 자료를 입력하여 InVEST NDR 모형을 구동하여 산정된 질소 및 인의 저류량 값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지지 서비스인 생물 다양성은 전국 자연환경 조사의 조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종 분포 모형 내 생태 

지위 모형을 구동하여 산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문화 서비스인 심미적인 가치는 특정 지점에서 경관 대상이 보이는 정도를 계산하는 가시 민감도를 이용하

여 특정한 지점을 조망할 수 있는 면적과 조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 수치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가시 

민감도는 아크 GIS(Arc GIS) 공간 분석을 이용하여 조망권 내의 가시권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제작되었다.

경관은 사람들이 생태계가 제공하는 공간의 심미적 혹은 기능적 가치를 통해 편익을 얻는 서비스이다. 

경관 가치 지도는 지형 분류 자료와 토지 피복 자료를 이용하여 GIS 분석을 수행하고, 전문가 설문 자료

를 통해서 추출된 지형과 토지 피복 유형별 점수를 부여하여 제작하였다.

담수 공급 지도 수질 조절

전국 유형 분류

기후 조절

대기 조절

작물 생산 종합 평가(TESV)침식 조절

울릉도

독도

대기 조절(kg/년)

144  
97 ‐
51 ‐
14 ‐
0 ‐

초과
144
97
51
14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릉도

독도

작물 생산
(농지 비율)(%)

72  
49 ‐
28 ‐
10 ‐
0 ‐

초과
72
49
28
10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릉도

독도

종합 평가 점수
(TESV)(점)

4  
3 ‐
2 ‐
1 ‐
0 ‐

초과
4
3
2
1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릉도

독도

침식 조절(ton/년)

1,940  
958 ‐
401 ‐
21 ‐
0 ‐

초과
1,940
958
401
21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릉도

독도

담수 공급(ton/년)

6,865  
5,185 ‐
3,951 ‐
2,617 ‐

0 ‐

초과
6,865
5,185
3,951
2,617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릉도

독도

수질 조절
(질소 정화)(kg/년)

35.1  
25.7 ‐
16.5 ‐
7.4 ‐
0 ‐

초과
35.1
25.7
16.5
7.4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릉도

독도

기후 조절
(탄소 저장)(tCO)

144  
81 ‐
32 ‐
1 ‐
0 ‐

초과
144
81
32
1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작물 생산

기후 조절

담수 공급

침식 조절

대기 조절

수질 조절

생태계 서비스

울릉도

독도

생태계 서비스 유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0 50km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환경부(2020) 환경부(2020)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 환경부(2020)환경부(2020) 환경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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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별 생태계 서비스 모델 평가

제주도 조림 면적

생태계 서비스 번들의 활용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든 생태계 서비스 평가 지도

수원
공급

1.0

0.8

0.6

0.4

0.2

0.0
대기
정화

탄소
저장

탄소
흡수

수질
정화

침식
조절

서식처
질

종
다양성

가시
민감도

경관
가치

애월읍 평균 제주도 전체 평균

국립생태원(2020) 국립생태원(2020)

국립생태원(2020)

국립생태원(2020)

다양한 항목별로 평가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종합 평가는 지수화

과정과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지수화 과정은 개별적으로 평가된 생태계 서비스 항목들을 0 - 1의 

값으로 변환한 뒤,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를 계산하는 TESV(Total 

Ecosystem Service Value) 값을 이용한다. 종합 점수는 생태계 서

비스가 높게 제공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생태계 서비스 

분포 패턴을 살펴보는데 용이하다. 

유형화 과정은 생태계 서비스 항목별 값의 분포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하여 구분하고, 이를 번들(bundle)이라는 시각적인 자료로 표

현한다. 유형화 결과는 지역별 생태계 서비스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별 비교를 수행하는데 용이하다. 

제주도의 생태계 서비스 평가 결과를 읍면 단위(동은 하나로 통합)

로 구분하여 단위 면적당 생태계 서비스 공급량을 번들로 평가하여, 

지역별 생태계 서비스 공급 특성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제주 전체 

평균값과 애월읍의 값을 비교하여 애월읍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

립할 수 있다.

전국 평가에서는 앞서 언급된 생태계 서비스 항목 가운데 담수 공

급, 대기 조절, 기후 조절, 침식 조절, 수질 조절 서비스를 평가하였

다. 또한 토지 피복도를 이용하여 추출한 농지 면적을 작물 생산 서비

스로 추가하고, 평가된 6개 서비스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하

였다. 생태계 서비스 번들은 6개 항목들의 시군별 단위 면적당 제공

값을 계산한 뒤, 표준화하여 제작하였다.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

하다. 한 예로 기후 조절 서비스는 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 탄소량을 

시장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가 가능하다. 임상도와 탄소 흡수량 자료

를 이용하여 추정된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국내 탄소 배출권 시

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시장 가격에 이산화 탄소 

전환 계수 값(44/12 tCO2/tC)을 반영하여 제주도의 산림이 제공하는 

기후 조절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였다. 

시민 참여 생태계 서비스 평가는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서비스의 

공급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생태 자산들을 선정하고 생태 자산을 

방문한 뒤 1 - 5점 범위로 생태계 서비스 항목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지역 사회에서 체감하는 생태계 서비스 인식에 기반한 평가 방

법이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42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시민 평가

를 통해서 100개(제주시, 서귀포시 각 50개)의 생태 자산을 선정하

고, 이들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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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입목지 기준: 64,828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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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해변
김녕성세기해변

선흘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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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 위치한 숲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와 같이 특정한 지역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가리켜서 ‘생태계 서비스 번들(bundle, 묶음)’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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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은  

1971년 출범한 유네스코 정부 간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보전과 자원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물권 보전 

지역(BR; Biosphere Reserves) 사업을 비롯하여 생물 다양성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훈련, 교류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생태 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

성 등 강원도 5개 군의 민통선 지역 등 비무장지대에 접한 18만 

2,815ha가 해당되며, ‘연천 �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은 비무장지대

에 접한 연천군 전체 5만 8,412ha가 해당된다.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일원은 DMZ와 민간인 통

제선 이북 지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DMZ는 1953년 7월 27

일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ʼ에 따라 확정된 지역이다. 군

사 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을 기준으로 남북측

으로 각각 2km 거리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정전 이

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간의 출입이 통제된 자연 보전 상태로 이어

져 왔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ʼ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10km 이내의 지역에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Civilian Control Line)을 설정하고 민통선으로부터 남방 한계선까지

의 지역은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DMZ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생태 벨트로 동쪽 산악 지대는 백두

대간과 만나고 동서 끝자락은 바다와 만나고 있어 산림 생태계와 해

양 생태계를 비롯한 하천, 습지, 계곡 등 다양한 생태계가 나타난다. 

많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

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나 두루미류의 서식처 및 이동 경로가 됨

으로써 생물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가지

고 있는 지역이다.

DMZ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을 포함해 야생 생물 5,929종

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에 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01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체 267종의 약 38%를 차지할 만큼 생태 가치가 

우수하다. 이는 DMZ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게 중요한 서식처가 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DMZ 일원에는 곤충류 2,954종, 식물 1,926종,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417종, 조류 277종, 거미류 138종, 담수어

류 136종, 포유류 47종, 양서 � 파충류 34종 등 8개 분야의 야생 생물

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은 사향노루, 수달 등 포유류 6종, 검독수

리, 노랑부리백로 등 조류 10종을 비롯하여 수원청개구리(양서류)와 

흰수마자(담수어류)를 포함해 총 18종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은 가는동자꽃, 가시오갈피나무 등 식물 

17종, 담비, 삵 등 포유류 5종, 개리, 검은머리물떼새 등 조류 35종, 

구렁이, 금개구리 등 양서 � 파충류 5종, 애기뿔소똥구리, 왕은점표범

나비 등 육상 곤충 5종, 가는돌고기, 가시고기 등 담수어류 11종, 대

모잠자리, 물방개 등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5종으로 총 83종이 확

인됐다.

자연생태정책과(2019)

환경부(2018)

환경부(2018)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2019)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강원 생태 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DMZ 경계

연천 �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

핵심 구역 완충 구역 협력(전이) 구역

인접 BR DMZ 대상지km

0 15 30

금강산 BR

설악산 BR

연천 · 임진강 BR

철원군

DMZ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핵심 구역 완충 구역

협력(전이) 구역 연천군 BR 경계km

0 6 12

중면

신서면

철원군

DM
Z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연천읍

군남면

청산면

전곡읍

미산면

왕징면

백학면

장남면

DMZ 일원 전체 생물종 비율

DMZ 일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비율

DMZ 일원
전체 생물종 수

2%
거미

7%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2%
어류

1%
양서 · 
파충류

5%
조류

1%
포유류

32%
관속 식물

50%
곤충

DMZ 일원
멸종위기종 수

17%
관속 식물

11%
포유류

12%
어류

0%
거미

5%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5%
곤충

6%
양서 ·
 파충류

44%
조류

생물 다양성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

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생물 

다양성 협약 제2조)을 의미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전 지구적 차원의 생물종 보존을 위하여 

1992년 5월 22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채

택되었고, 1993년 12월 29일 생물 다양성을 다루는 국제 협약으로 

발효되었다. 육상 생태계 및 수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

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 종내(種內) � 종간(種

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생물 다양성법 제2조).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구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뿐

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보전

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 협약

(CBD)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및 이행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부처 법정 전략으로 5년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위 그림에서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50,827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동물계 29,678종, 식물계 7,833종, 유색

조식물계 2,951종, 균계 5,226종, 원생동물계 2,337종, 세균계 2,785종, 고세균계 

17종으로 분류된다.

2018년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 계획

국가생물다양성센터, 2018 국가생물다양성 통계 자료집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투자 현황(2014 - 2018년)

국가 생물 다양성 통계(2018)

제4차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2019 -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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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1.82%

윤조류
939
1.85%

녹조류
793
1.56%

홍조류
624
1.23%

돌말류
2,128
4.19%

와편모
조류
428
0.84%

균류
4,093
8.05%

지의류
1,133
2.23%

원생동물류
1,984
3.90%

유글레나
조류
353
0.69%

남조류
353
0.69%

세균류
2,432
4.79%

고세균류
17
0.03%

대롱편모
조류
371
0.73%

은편모
조류
15
0.03%

착편모
조류
7

0.01%

황적
조류
2

0.00%

미삭
동물류
115
0.23%

산양(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꼬리수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및 천연기념물 제330호)

구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사향노루(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및 천연기념물 제216호)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반달가슴곰(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왕은점표범나비(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삵(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두루미(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가는돌고기(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환경부(2018)

번호 분야
DMZ 일원

전체종 수 멸종위기종 수*

1 관속 식물 1,926 17

2 포유류 47 11

3 조류 277 45

4 양서 � 파충류 34 6

5 육상 곤충 2,954 5

6 어류 136 12

7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417 5

8 거미 138 0

합 계 5,929 101

DMZ 일원의 생물상 현황 

* 국립생물자원관의 2018년 멸종 위기 야생 생물종 목록(2018. 1.) 기준으로 작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