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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림의 주요 구성요소인 목본을 비롯한 식물은 광합성

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탄소로 저장하는 1
차 생산자이다. 식물체 내에 고정된 탄소는 산림토양에 
저장이 된다. 이러한 산림은 주요한 탄소흡수원인 동시에 

기후변화의 압력을 받는 육상생태계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 국토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산림이 기후변화

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저감하거

나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적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산화탄소 흡수 능력 유지․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에 대

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급서비스(목재, 약용자원, 산림과수, 버섯, 물 

등), 조절서비스(탄소저장, 공기정화, 토사유출방지,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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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홍수방지, 연안침식 및 풍해방지 등), 문화서비스(휴
식, 영감, 교육 등), 지원서비스(광합성, 양료순환, 토양형

성, 서식처, 수분 및 종자 산포 등)로 구분되는 산림생태

계서비스는 모두 기후변화의 압력에 노출되어있다(Stefanie 
et al., 2020).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Climate Change)의 제2실무자 그룹이 작성한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후적응 

조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IPCC, 2023) 기후변

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결과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한 정

보이다(Edwards et al., 2015; Mimura et al., 2015).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법(2008년 발효)에 의거하여 매 5

년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CCRA,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하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공표하고 있

다. 2022년에 발간된 제3차 보고서(2012년에 제1차 보고

서, 2017년에 제2차 보고서 발간)는 실질적인 적응관리 조

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기회의 평

가를 보강했다(HA Government, 2022). 캐나다도 2008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FM, Sustainable Forest Mangement)
를 위한 모든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미래 기후요인들을 고

려해야함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캐나다산림장관협의

회(CCFM, Canada Council of Forest Ministers)에서 기후

변화 실무자그룹을 조성하고 임업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Edwards et 
al., 2015).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다양한 수종에 대한 종

합적인 평가와 적응을 위한 관리 옵션 도출을 시도한 이후 

2011년부터는 산림생태계와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산림분야 종사자들이 적합한 도구와 최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을 목표로 취약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Edwards et al., 
2015). 또한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 
NRC)에서 2021년에 발간한 「국가 기후변화 이슈 보고서」, 
「지역별 기후변화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적응행동 지도

(Map of Adaptation Actions) 서비스를 통해 지역별로 수행

되고 있는 사례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정계획인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의 근거

가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법」제38조에서 부문별, 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제2항).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

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

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제4항), 이 

대책에 따라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5항).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효율적․체계적인 기후

적응 조치를 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첫단추는 위의 법 제

38조의 제2항에 따라 산출하는 부문별, 지역별 적응 정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적응 정보 산출 여

건을 살펴보고 적응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

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림부문 적응 정보 산출 여건

2.1. 산림부문 적응 정보 수요자

산림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수요자는 기후변화 적

응과 관련한 의사결정자로 가늠할 수 있다(Siders and 
Pierce, 2021). 우리나라의 산림은 소유의 구분이 뚜렷하

다는 특징이 있다. 소유 유형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

림으로 구분되며 소유의 주체가 산림의 직접적인 관리 계

획 수립과 이행의 책무를 지닌다. 2020년 기준, 산림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소유한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

의 약 26.2% (1,652,736 ha)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

체(도, 시, 군, 구 등)가 소유한 공유림은 7.7% (493,202 
ha)를 차지하며 민간 소유의 사유림은 66.1% (4,162,196 
ha)로 가장 많은 면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0). 우리나라 산림의 장기적인 관리 계획의 기

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은 산림청이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6조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산

림기본계획이다.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 ~ 2037년)은 향

후 20년간의 산림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

정계획으로 지역산림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며 국가의 산림정책의 방향은 사유림에도 영향을 미친

다. 이에 근거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뢰 가능한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기술에 근거한 전국 산

림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정보는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에 필수적이다(Sung et al., 2022). 산림 현장의 관리

자(산주, 임업인 및 농업인, 관리소 담당자 등)는 물론이고 

해당 정책의 예산 및 연계된 정책에 관여하는 부처, 지방

자치단체, 국회의 담당관도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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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국회의 담당관도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수요자에 속한다. 관련 기술 개발자(연구기관, 대학 등)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과 언론 등도 기후변화 적응 지식의 창

출 주체로서 관련 정보의 수요자에 포함된다. 

2.2. 제도적 기반

산림부문의 경우, 2015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

법」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신설로 임업분야의 기

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의무가 법제화 된 것을 

계기로 적응 정보 산출의 구체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신설된 법의 주요 내용은 매년 기후변화 영향 실

태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

여 공표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

학적인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업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의 의무를 산

림청장에게 위임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이를 국립산림과학

원장에게 이를 재위임하였다(산림청고시 제2017-14호). 또
한 2019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
조의5를 신설함으로서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3. 기술적 여건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즉 기후변화가 산림의 상

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의 정도와 미래에 도래할 변화

를 예측하는 연구는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왔다(Lim et al., 
2006). 그러나 생애주기가 긴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동인을 구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를 분석 및 전망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의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장기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한 환경부가 범분야 전문가와 함께 VESTA, MOTIVE 등
의 프로젝트를 통해 산림부문의 영향, 취약성평가 등의 

결과를 산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산림의 복잡하고 험

준한 지형적 특성, 산림 내 다양한 세부분야, 이해관계자, 
관리목표 등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가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립수목원과 함께 전

국 단위에서 임업·산림분야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조사 및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였다(Fig. 1).대내외 

부문별 전문가가 평가 대상이 되는 17개 세부분야를 

Table 1과 같이 식별하였고, 각 세부분야별 조사 및 평가

의 범주를 규정하였다. 또한 이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

사 자료 현황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을 고

려하여 영향실태 조사 및 평가 지침을 개발하였다(Lim et 

Fig. 1. The process to develop the guidance on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

in forest sector (revise from Lim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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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7). 2018년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실태 시

범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제도적 여건의 변화(산림자원법 

내 조항 신설)와 조사 및 분석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지침을 개정하였다(Lim et al., 2021).
임업·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체계는 

Fig. 2와 같다. 여기서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Table 2와 같

이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제1단계는 평가 대

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인자를 구명하는 것

이다. 현장에서 관측한 자료나 실내외 실험결과를 분석하

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인자와 임계치를 밝히는 것

이 이 단계에 속한다. 제2단계는 구명된 기후인자로 인해 

과거 대비 현재 변화된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3단계

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

이다. 17개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세부분야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의 축적 및 기작구

Classification Detailed-sectors

Forest 
meteorology

Extreme climate events in the forest

Forest 
resources

Forest biomass resources and seed production

Forest 
ecosystem

Climate-vulnerable forest ecosystem 

Forest productivity

Forest hydrology

Forest phenology

Non-timber 
products

Mushrooms

Forest fruit trees

Forest medicinal resources 

Tree sap

Forest 
disturbances

Forest fire

Landslides in forest 

Forest insects and diseases

Forest 
biodiversity

Forest plants

Forest insects

Forest wildlife

Invasive species

Table 1. The detailed-sector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the forest sector 

(rearranged from Lim et al., 2017) Step Components

I Identifying major climate factor

II Analysis of the changes affected by climate factor 

III Projection of the changes on climate change

Table 2. Three components of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in forest sector

Fig. 2. Frameworks for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vulnerability in forest sector



산림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http://www.ekscc.re.kr

961

명의 정도, 모델 개발의 수준에 따라 진척수준이 상이하

다. 이에 기후변화 취약성은 평가의 체계를 정립해가는 

단계에 있다. 취약성은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이를 

저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차감함으로써 평

가할 수 있는 것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정보산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3. 고찰 및 제언

기후위기에 대한 산림부문의 적응 조치 의사결정을 지

원하기 위한 적응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전과제

는 다음과 같다.

3.1. 취약성 평가 정보 산출 체계 정립

산림의 부문별 관리목표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 정보 산

출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Dymond et al., 2020; Edwards 
et al., 2015; Williamson and Nelson, 2017). 기후변화 취약

성은 시스템이 기후 변동성 및 극한 현상을 포함하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취약하여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의

미한다(Parry et al., 2007). IPCC (2023)에서는 인간이 일

으킨 기후변화가 인간과 자연에 미친 영향과 취약성 수준,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

별·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고려한 손실과 피

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적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부문에서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부

정적 영향을 저감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제고

해야한다. 적응능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지식자원(과
학, 정보, 지식교류, 현장관리기술 등), 인적자원(이해도, 
전문성 등), 사회적 자원(문제해결, 정보접근, 통합적 조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등), 조직 및 제

도적 기반 등이 속한다(Edwards et al., 2015; Parry et al., 
2007; Williamson et al., 2012). 기후변화의 영향이 긍정적

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상의 관리 목표가 무엇

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Fig. 3에 제시한 산림

부문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의 과정은 평가 대상의 관리 

목표를 식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시점에서 대상

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인과 임계점 및 영향을 받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고, 미래 기후에 받게될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현재와 미래에 각각 관리 목표 달성

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는 취약

성 평가 단계에서 적응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앞
서 식별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거나 기회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장차 보완해야할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잠재적인 적응 조치안을 도출하게 된다. 그
리고 각각의 적응 조치안에 관여하는 주체를 식별하여 조

Fig. 3. Framework on the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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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에 대한 설문과 논의를 통해 적응 조치의 우선순위를 

도출 할 수 있게 되며 이 때 인적자원, 지식 및 인식 등에 

대한 취약지점을 추가 발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의 전과정에서 파악하게 되는 적응 능력 진단 

결과와 잠재적 적응 조치의 주체 식별 결과 등은 산림부문

의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3.2.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영향평가

임업·산림부문의 세부분야간 연계성을 고려한 영향평

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교란의 발생 빈도와 강도

가 높아지는 것은 산림생태계의 건강성과 산림생물다양

성의 저하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식물계절의 변화

는 산림생산성, 산림자원, 산림생물다양성의 변화와도 관

련이 있다. 이러한 연계성을 고려한 영향평가의 결과는 

산림부문의 오적응(maladaptation)을 회피하는 데에 기여

할 수 있다(Magnan et al., 2016). 또한 기후변화 외에도 

대상의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평가에 반영함으

로써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Shi and 
Moser, 2021).

3.3. 적응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평가 연구 강화 및 

선순환 체계 정립 

산림의 일부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의 

법적 근거와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도 기후변화로 심각해지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조치, 즉, 적응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온 바 있다. 
대형산불예보, 산불위험지역 내 방화선 구축 등이 일례이

다. 이외에도 산림생태계 관리와 임산물 재배·수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산림 현장의 기후변화 적응 관리에 대

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잠재적 적응 조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연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기후변화로 인한 쇠퇴의 압력에 노출되어있는 아고

산 상록침엽수림의 현지내 보전을 위한 관리도 기후변화 

적응 조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잠재적인 

적용가능한 관리 기법들이 실제 관리 목표(현지내 보전) 
달성에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는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

하고 평가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적응의 시급성을 고

려할 때에 현지식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선정하되, 조

치 이후의 모니터링과 평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

다. Fig. 4와 같이 효과성 검증 정보가 기후변화 영향·취약

성 평가에 환류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더 

나은 적응 조치를 발굴,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dwards et al., 2015; Williamson and Nelson, 2017).

3.4. 지침의 지속적인 개선

현재 지침에 수록된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기술의 발전과 연구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보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다. 단, 필요에 

따른 지침의 갱신은 조사 자료 간의 연결성 및 평가의 일

관성 유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의 

법제화에 발맞추어 전국 단위의 영향 실태조사 및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술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기

후위기에 대한 산림부문의 적응 조치 의사결정을 보다 구

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출하는 정보의 내용 개선

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적응 조치의 대상이 되

는 산림의 관리목표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 체계를 확립하

고, 세부분야간 연계성 및 기후변화 이외의 요인을 고려

한 통합적인 평가 기술을 고도화하고, 적응 조치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환류의 선순환 체계를 정

Fig. 4. Cycle of adaptation (revised from Edward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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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변해가는 기술 및 정책

의 수요를 고려한 평가 항목의 검토를 지속할 필요가 있

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세부분야별 실태조사 자료가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영향분석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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