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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domestic forest area is about 6,298 thousand ha as of 2020, accounting for 62.7% of the national 

land area of 10,041 thousand ha, but the domestic wood and wood product market is seriously dependent on 

imported products. As of 2020, the domestic wood utilization rate is 15.9%. This has been secured from around 

5% by 1990 to about 16% by the last 10 years from '11 to '20, but has been maintained without increase until 

'21. As domestic demand for wood is 83% dependent on imports, uncertainties in the wood market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climate change, resource reporting, and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Methods : In this study, the production and collection production of domestic wood by use were calculated by 

reducing the actual distribution nationwide and the number of trees being planted later by 5 to 10 years, 

respectively. Based on 2,310 thousand ha, the research target site was divided into 26.20% and 73.80% of national 

forests and private forests, respectively, and the corresponding cutting age was applied by matching them by tree 

type.

Results and Discussion : The area subject to the logging order for timber production forests was calculated as a 

ratio of the actual logging area, and the result was calculated as a ratio of the actual logging amount. Afterwards, 

the final wood volume was calcul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ctual logging volume performance and the ratio 

of domestic wood production and collection performance. The calculated final volume of wood is produced for 

lumber, plywood, boards, chips/pulp, and other uses. As a result, when the harvesting age was shortened to 5 and 

10 years as of 2020, timber increased at a rate of approximately 12.70% and 25.3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t was confirmed that this could increase the domestic wood utilization rate from about 16% to up to 20%.

Conclusion : In this study, the contribution of the domestic timber industry to the shortening of the harvesting 

period for timber production forests. It is believed that the results can be used as useful indicators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shortening the cutting period and managing persistent fores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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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림청 임업통계연보(Korea Forest Service, 2022)에 의하면 

국내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8,134 ha로 국토 면적 

10,041,260 ha의 62.7%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국이지만, 국산 

목재 및 목제품 시장은 수입 제품에 심각한 수준으로 의존적

이다.1) 2020년 기준 국내 목재 총이용량은 27,925천 m3 중 

국산목재는 4,447천 m3인 반면, 수입목재는 22,583천 m3으로 

국산 목재 이용률은 15.9%이다.2) 이는 ‘90년도까지 5% 안팎

에서 ‘11 ~‘20년까지 최근 10년까지 16%대까지 확보 후 유지

하고 있었으나, ‘21년까지 증가하지 않고 있다.3) 제재목, 목재

펠릿, 펄프 등을 포함하는 수입 목재제품의 경우, 20,387천 

m3, 수입원목 2,595천 m3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15,016천 m3

로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4)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은 국내 목재 시장은 최근 COVID-19 등의 요인으

로 인해 목재의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목재시장의 산출액 감소 및 수급 불안정 

등에 직면하고 있다.5) 이는 향후 기후변화, 자원보고, 국제 통

상관계 등에 국제시장에서 목재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

로 예상되며6), 국제 목재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취약한 국내 

목재생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다.7) 국산목재는 산림 탄소흡수 능력의 연계와 임목에 저장된 

탄소를 계속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외적으로 산림자원에 대

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과 자원순환

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9) 국내의 경우, 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벌목을 줄이기 위하여 산림 보호 

정책에 따라 벌목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되었다.10) 그 결과, 

국내 목재 및 목제품 산업은 수입원목 및 수입 완제품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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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내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약 6,298천 ha로 국토면적 10,041천 ha의 62.7%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국이

지만,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 시장은 대부분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산 목재자급률은 

15.9% 이며, 1990년대 5%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최근까지 약 16%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현재 국내의 

목재수요는 83%로 수입의존국임에 따라 이에 따라 향후 기후변화, 자원보고, 국제 통상관계 등에 국제시장에서 목

재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실제 분포 및 추후 조림되고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일반고시벌기령 대비 각각 5, 10년

씩 단축하여 용도별 국산목재 생산･수집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목재생산림인 2,310천 ha를 기준으로 

국유림과 민유림을 26.20%와 73.80%로 구분하고, 수종별로 해당하는 벌기령을 일괄 적용하였다.

결과 및 토의 : 목재생산림의 벌기령 대상 면적을 실제 벌채면적의 비율로 적용시키고, 해당 값을 실제 벌채량의 비

율로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실제 벌채량을 토대로 국내목재 생산 및 수집 실적비율로 최종 목재량을 산출하

였다. 산출된 최종 목재는 제재용, 합판용, 보드용, 칩/펄프용, 기타용도로 생산된다. 해당 결과로 2020년 기준으로 

5, 10년씩 단계별로 벌기령을 단축하였을 때, 기존 대비 약 12.70%와 25.36%의 비율로 목재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약 기존 16%의 국내 목재 이용률이 최대 20%까지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본 연구에서는 목재생산림에 대한 벌기령 단축에 따른 국내 목재산업 기여도 분석을 하였다. 다만 적극적인 

목재수확에 따른 산림의 환경생태적 가치변화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영급구조 개선 정책 수립 및 항속림 경영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벌기령, 영급, 대표 조림수종, 목재산업, 순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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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게 되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부 목재는 파티클보

드, 펄프 등 저급용재로 이용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11) 이는 

산림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임목이 성숙함에 따라 도래하는 

목재 생산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조림･육림･벌채･이용･재조

림’이라는 순환구조 측면에서의 벌채 부분이 정체됨에 따라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구조가 되었으며12), 

이러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3) 

한편 최신 기후변화라는 이슈에 발맞춰 벌기령과 관련된 산

림 경영사업, 탄소고정14) 및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5) 특히, 임분생장 모델과 프로

그래밍 접근법을 이용하여 목재생산과 탄소고정을 고려하는 

최적의 관리 방안의 분석 연구가 국외에서도 수행되고 있지

만, 지역 여건상 특정 수종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16) 

또한, 성공적인 목재생산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

기계획을 진행하기에는 목재생산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대

안이 될 수 없다는 연구결과도 수행되었지만17), 직접적으로 

벌기령과 목재생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18) 

이에 따라 현재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 최신 경향에 

맞게 벌기령 및 벌채량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및 수요 증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량분석을 통한 최

적화 산림관리계획의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19)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조림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후 경제적

으로 가치 있는 수종들에 대한 벌채량을 최적화 수준으로 증

가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벌기령 단축을 통해 국내 목재생산 기

여도를 평가하고, 국내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국 목재생산림을 기준으로 대표 조림 수종에 대해 벌기령을 

각각 5년과 10년씩 단축하여 국산 목재 생산·수집량을 산출하

여 국내 목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2.1. 연구 자료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산림면적 6,298,134 ha 중 전국 단위

로 실제 분포하는 수종면적은 5,949,864 ha이다. 해당 연도의 임

목축적은 1,040,447,273 m3이며, 평균임목축적은 165.2 m3/ha로 

산림면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목축적은 늘어가고 있

는 추세이다.1) 임상별 면적으로는 침엽수림은 2,295,022 ha 

(38.57%), 활엽수림은 2,941,428 ha(49.43%), 혼효림은 

713,414 ha(12.00%)가 분포하고 있다.2)

전체 영급으로 봤을 때, 1영급은 212,427 ha(3.57%), 2영급

은 169,347 ha(2.85%), 3영급은 822,362 ha(13.82%), 4영급은 

3,000,083 ha(50.42%), 5영급은 1,460,853 ha(24.55%), 6영급

은 244,775 ha(4.11%), 7영급은 28,653 ha(0.48%), 8영급은 

9,196 ha(0.15%), 9영급 이상은 2,168 ha(0.04%)의 면적을 차

지하고 있다. 4영급 이상의 경우, 약 80%로 현재 심한 영급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수종으로는 침엽수 12개 수종(이하 소

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곰솔, 잣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잔나무, 기타침엽수, 은행나무, 비자나무, 가문비나무)과 활엽

수 29개 수종(이하 기타침엽수, 기타참나무류, 신갈나무, 굴참

나무, 상수리나무, 밤나무, 자작나무, 아까시나무, 백합나무, 

포플러, 기타상록활엽수, 서어나무, 호두나무, 고로쇠나무, 느

티나무, 물푸레나무, 오리나무, 벚나무, 가시나무, 구실잣밤나

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층층나무, 녹나무, 박달

나무, 때죽나무, 사스레피나무, 새덕이), 혼효림까지 총 42개 

이상의 수종으로 정의된다.20)

2.2. 연구 범위 설정

2.2.1. 연구 대상지 설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국가 차원에서의 산림자원의 효율적 육성과 조성을 도모

하기 위하여 산림의 위치, 입지조건, 이용 방향 및 사회･경제

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산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능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도면(이하 “기능 

구분도”라 한다)이 작성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산림은 목재 

생산과 같은 경제적 기능과 수원 함양, 재해 방지, 휴양공간 

Table 1. Forest area and forest accumulation by forest function.
Forest Function Forest Area Forest Accumulation

1) Water Conservation Forest 891,371 ha (14.2%) 147,117,391 m3 (165.0 m3/ha)

2) Disaster Prevention Forest 508,205 ha (8.1%) 81,230,268 m3 (159.8 m3/ha)

3)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Forest 1,392,905 ha (22.1%) 252,847,867 m3 (181.5 m3/ha)

4) Timber Production Forest 2,310,223 ha (36.7%) 355,971,243 m3 (154.1 m3/ha)

5) Recreation Forest 577,700 ha (9.2%) 100,904,936 m3 (174.7 m3/ha)

5) Living Environment Conservation Forest 313,323 ha (5.0%) 50,365,933 m3 (160.7 m3/ha)

6) Etc＊ 304,407 ha (4.8%) 52,009,635 m3 (170.9 m3/ha)

National Forest Area 6,298,134 ha (100.0%) 10,040,447,273 m3 (166.7 m3/ha)

＊Other border areas such as the northern part of the Mintung Line (8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Gimpo, Paju, and Yeoncheon)
Source : Korea Forest Service, Basic Fores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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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산림자원 및 종 다양성 보존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

양한 공익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로부터 총 6가지로 구분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국적으로 산림면적은 6,298천 ha(100.0%)이며, 임목축적 

10,040,447천 m3(166.7 m3/ha)으로 각 산림기능별의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은 Table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산림의 6대 기능을 분석하면, 첫 번째는 수원함양림으로 수

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한 기능을 한다. 전국 대비 891천 

ha(14.2%) 분포되어 있고, 147,117천 m3(160.0 m3/ha)이다. 두 

번째로 산지재해방지림으로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

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을 위한 

산림이다. 전국 대비 508천 ha(8.1%) 분포되어 있고, 81,230천 

m3(159.8 m3/ha)이다. 세 번째로 자연환경보전림은 생태, 문

화, 역사, 경관, 학술적 가치의 보전하는 기능으로 전국 대비 

1,392천 ha(22.1%) 분포되어 있고, 252,847천 m3(181.5 m3/ha)

이다. 네 번째로 목재생산림으로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

여 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이면서 효율적으

로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체 대비 2,310천 ha 

(36.7%) 분포되어 있고, 355,971천 m3(154.1 m3/ha)이다. 다섯 

번째로 산림휴양림은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한 

기능으로 전국 대비 577천 ha(9.2%) 분포되어 있고, 100,904

천 m3(174.7 m3/ha)이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시

나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하는 기

능으로 전국 대비 313천 ha(5.0%) 분포되어 있고, 50,366천 

m3(160.7 m3/ha)이다. 그 외로는 민퉁선 이북지 등 접경지역으

로 해당 분포지는 304천 ha(4.8%)로 52,009 m3(170.9 m3/ha)

이다. 위의 산림기능 중 연구의 목적에 맞는 목재생산림을 연

구대상지로 설정하였다.

2.2.2. 연구 수종 및 영급 설정

국내에는 총 42개 이상 수종 중 Fig. 1와 같은 7개의 대표 

수종이 전국 단위로 조림되고 있다.21) 침엽수 대표 조림수종

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편백이며, 활엽수 

대표 조림수종은 상수리나무, 신갈나무로 구분된다. 대표 7개

의 조림 수종 이외의 상대적으로 조림 및 분포 면적이 현저히 

낮은 수종들은 기타침엽수와 기타활엽수로 일괄설정하여 분

류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효림까지 추가하여 총 10개의 수종 

Fig. 1. Representative tree species of afforestation.

Table 2. Selection of representative afforestation trees and classification of trees.
(Unit : ha)

Age class
The type of tree

Ⅰ

(0~10)
Ⅱ

(11~20)
Ⅲ

(21~30)
Ⅳ

(31~40)
Ⅴ

(41~50)
Ⅵ or more
(51~)

Sum

Pinus densiflora 38,785 8,925 114,057 618,950 473,289 78,308 1,332,313 

Pinus koraiensis 19,413 18,778 43,871 61,627 11,186 1,655 156,530 

Larix kaempferi 7,686 9,581 44,372 161,752 34,992 1,640 260,022

Pinus rigida 1,935 4,342 38,003 158,094 36,105  663 239,142

Chamaecyparis obtusa 19,160 10,952 12,802 8,764 455 160 52,293

Other conifer trees 9,102 9,390 40,378 139,166 50,984  5,701 254,721

Quercus acutissima 18,163 6,616 17,200 51,730 10,800  690 105,199

Quercus mongolica 130 2,596 26,259 101,274 108,437  25,383 264,078

Other broadleaf trees 85,849 91,256 402,341 1,272,744 570,973  148,988 2,572,151 

Mixed forest 12,205 6,911 83,079 425,983 163,632  21,604 713,414 

Total 212,427 169,347 822,362 3,000,083 1,460,853  284,791 5,949,864 

Source : Korea Forest Service, Forestry Statistic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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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 면적을 1차 연구설계하였다.

영급의 경우, 기존 1~9영급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던 공시 

자료에 대해 7~9영급 이상의 수종은 일반적으로 낮은 분포도 

및 국가공시데이터나 연구자료 등에서 6영급 이상으로 일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영급 이상으로 2차 연구

설계하였다. 이에 전국 목재생산림을 대상으로 총 10개의 대

표 조림 수종과 6영급 이상으로 Table 2와 같이 최종적인 연

구설계를 하였다.

2.2.3. 벌기령 면적 시나리오 설정

벌기령은 산림청에서 공시된 일반기준벌기령을 기준으로 5, 

10년씩 단축 후 벌기령에 따라 각각 벌채하였을 때, 목재 생산 

변화량에 대한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해당 시나리오는 Fig.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전국의 목재생산림의 수종 면적을 기

준으로 국유림과 비국유림인 민유림(공유림, 사유림)으로 분

류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국유림은 26.24%이고, 민유림은 

73.76%로 이 중 공유림 7.67%와 사유림 66.09%의 비율을 보

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일반기준벌기령

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의 국유림 벌기령은 60년(공･사유림 

벌기령은 40년), 잣나무의 국유림 벌기령은 60년(공･사유림

은 50년), 낙엽송의 국유림 벌기령은 50년(공･사유림은 30

년), 리기다소나무의 국유림 벌기령은 30년(공･사유림은 25

년), 편백의 국유림 벌기령은 60년(공･사유림 벌기령은 40

년), 기타침엽수의 국유림 벌기령은 60년(공･사유림은 40

년), 참나무류는 60년(공･사유림은 25년), 기타활엽수는 60

년(공･사유림은 25년)으로 Table 3과 같이 정의된다.22) 해당 

일반기준벌기령의 기준을 각 수종･영급별로 일괄 매칭시킨 

뒤, 5, 10년씩 벌기령을 단축하였다. 수종은 오랜 기간에 걸

쳐 생장하고, 산림의 경영과 장기 관점에 따라 최소 5년 단

위의 주기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나리오인 벌기령 단축도 임업 분야의 성격을 맞춰 

진행하였다.

Fig. 2. Flow chart for assessing effect of shortened final cutting age on future the wood industry of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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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벌채면적 및 벌채량, 목재 생산량 산출

벌기령 대상 수종은 벌기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바로 

벌채하지 않고, 사전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여건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된다. 또한, 산림 특성상 예상치 못한 자연적･인

위적 변수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인하여 

벌채량 대비 목재 생산량 역시 일정치가 않고, 특정하기 힘들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2020년 기준 국유림, 민유림(공･사유림)에서 법적으로 

실제 벌기령에 도달한 면적은 1,392,712 ha로 산출되었다. 벌

기령을 5, 10년씩 단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상 면적은 각

각 1,564,879 ha와 1,740,243 ha로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 면적 중 실제 벌채가 시행된 비율은 8.59%로 산출식은 

식(1)과 같다. 해당 비율로 적용시, 실제 벌채면적은 119,679 

ha, 134,853 ha, 150,022 ha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General standard final cutting age and reduction in logging by 5, 10-year.
(Unit : Year)

Species
National
Forest

5 years shorter 
than standard

10 years shorter 
than standard

Non-national
Forest

5 years shorter 
than standard

10 years shorter 
than standard

1) Pinus densiflora 60 55 50 40 35 30

2) Pinus koraiensis 60 55 50 50 45 40

3) Larix kaempferi 50 45 40 30 25 20

4) Pinus rigida 30 25 20 25 20 15

5) Chamaecyparis obtusa 60 55 50 40 35 30

6) Other conifer trees 60 55 50 40 35 30

7) Quercus spp. 60 55 50 25 20 15

8) Other broadleaf trees 60 55 50 40 35 30

9) Mixed forest 55 50 45 35 30 25

Source :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Table 4. Research results on shortened final cutting age area period (including 5 and 10 years).
(Unit : ha)

National species area Sortation Final cutting age area
(Case 1) Assuming 
5 years shortened

(Case 2) Assuming 
10 years shortened

Pinus densiflora 
National Forest 7,526 30,267 53,009

Non-National Forest 316,865 332,303 347,740

Pinus koraiensis
National Forest 159 697 1,234

Non-National Forest 20,158 26,096 32,034

Larix kaempferi
National Forest 3,520 11,293 19,065

Non-National Forest 65,713 67,010 68,307

Pinus rigida
National Forest 22,379 22,587 22,796

Non-National Forest 63,624 64,212 64,474

Chamaecyparis obtusa
National Forest 15 37 59

Non-National Forest 2,539 4,272 6,004

Other conifer trees
National Forest 548 2,998 5,448

Non-National Forest 53,017 58,482 63,947

Quercus acutissima
National Forest 66 585 1,104

Non-National Forest 22,665 23,561 26,019

Quercus mongolica
National Forest 2,439 7,650 12,860

Non-National Forest 71,099 71,450 71,468

Other broadleaf trees
National Forest 14,318 41,754 69,189

Non-National Forest 539,422 593,879 648,335

Mixed forest
National Forest 9,939 17,801 38,270

Non-National Forest 176,701 187,945 188,881

Total 1,216,011 1,376,935 1,551,364

Source : Korea Forest Service, Forestry Statistics Year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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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area at final cutting age according to the law (ha) × 식(1)

= Area of actual final cutting age (All by age-class and type) (ha)

(a) Area of actual final cutting age (ha)

(1)
(b) Forest area at final cutting age according to the law (ha)

= Actual final cutting age rate (%)

그 다음 단계는 대상 면적에서 벌목이 이루어지면 벌채량이 

산출되며, 해당 식은 식(2)와 같다. 산림 특성상 다른 산업군

에 비해 예상치 못한 자연적･인위적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벌채면적 대비 벌채량은 일정치가 않고, 특정하

기 쉽지 않다. 이에 본 과정에서는 최근 7년간의 공시 데이터

를 이용 및 적용하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비율은 

Table 5와 같이 4.56%로 산출했다. 벌기령 대상 면적 대비 

벌채률의 연구결과로는 5,457 m3, 6,149 m3, 6,841 m3 순으로 

나타났다.

벌채된 목재는 전부 생산군으로 되지 않고, 운반 및 가공과

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에서 산출된 벌채량에서 실질

적인 목재 생산･수집 실적을 구하였으며, 해당 식(3)과 같다. 

해당 비율은 81.5%로 최종적으로 목재 생산･수집량은 4,447

천 m3, 5,012천 m3, 5,575천 m3 순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서, 

1 m3는 목재의 부피에 대한 단위로 가로 1 m ×세로 1 m × 높

이 1 m로 약 300재로 Fig. 3(a)와 같이 정의된다. 1재의 단위는 

1치(가로) × 1치(세로) × 12자(길이)며, 1재는 30.3 mm × 30.3

mm × 3636.3 mm = 약 0.0033 m3로 산출되며, Fig. 3(b)과 같

다. Fig 3(c)의 경우는 200 mm × 86 mm × 640 mm로 해당 목

재는 3.3024재로 표현된다.

Actual logging quantity (m3) × 식(3)

= Domestic timber production and collection quantity (m3)

(f) Domestic timber production and collection quantity (m3)

(3) 
(e) Actual logging quantity (m3)

= Domestic timber production and collection quantity rate (%)

3.2. 목재 수집･생산량 산출

앞서 식(1)~(3)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집된 목재는 Table 
6와 같이 각 용도별 생산된다. 최근 3년간 (2018~2020년)의 

통계를 토대로 각 항목의 평균 비율을 매칭시켜 산출하였

다.23) 목재의 비율은 제재용(15.3%), 합판용(0.2%), 보드용

(0.7%), 칩/펄프용 (48.3%), 바이오매스용(7.1%), 기타용[토목 

갱목용(0.1%), 한옥목조주택용(0.1%), 표고자목용(5.0%), 톱

밥용(4.7%), 장작용(1.6%), 목탄용(1.0%), 기타(13.1%), 부산

물(2.8%)] 순으로 나타났다. 목재 생산･수집량의 최종 결과값

을 평균 비율에 맞춰 최종적인 목재 생산량을 Fig. 4와 같이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2020년 기준으로 5, 

10년의 각각 벌기령을 단축하였을 때, 기존 생산량 대비 각각 

12.7%와 25.3%로 증가하였다. 해당 수치는 10년간 평균 16%

대를 유지했던 전국 국내 목재 이용률을 최대 20%대까지의 

상승할 수 있는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목재 생산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Area of actual final cutting age (All by age-class and type) (ha) × 식(2)

= Actual logging quantity (m3)

(d) Actual logging quantity (m3)

(2)
(c) Area of actual final cutting age (ha)

= Actual logging quantity rate (m3/ha)

Table 5. Actual logging quantity rate over recent 7 years 
(2015-2021).

Classification
Area of actual final 
cutting age (ha)

Actual logging 
quantity (m3)

Rate 
(m3/ha)

2021 94,155 4,911 5.22

2020 119,679 5,457 4.56

2019 83,372 5,184 6.22

2018 116,931 5,462 4.67

2017 183,362 6,750 3.68

2016 265,684 7,670 2.89

2015 166,871 7,768 4.66

Average ratio for the past 7 years 4.56

Source :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Wood supply and demand 
performance

(A) 1 m3 = 300 pieces of wood (B) 1 Pieces of wood (0.0034 m3) (C) 3.3024 Pieces of wood

Fig. 3. Units and classification of timber.



Soon Gil Kwon et al.

108  J. Korean Soc. Environ. Eng. Vol.46, No.3 March, 2024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임업분야 특성상 장기 관점에

서의 체계적인 목표 설정이다. 향후 목재자원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조림･벌채 계획, 숲가꾸기에서의 순환경

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산림경영에 대한 전문

성이 필요하다. 차후 적기에 수종. 즉, 산림자원을 벌채하여 

자원으로 활용하였을 때, 그 임야에 수종을 다시 식재하여 생

육을 보다 더 잘 유지하도록 하는 산림 전문인력 양성 및 시스

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단

위 R&D 사업 지속화 및 임도 확장, 임업 기계화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확장하여 국산 목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겠다. 결국 앞으로는 목재산

업의 직･간접적 기여로 인한 잠재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가나 지

자체, 산업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겠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조림되는 수종면적 중 목재생산림을 대

상으로 수종별 벌기령을 분석 후 5년 단위로 최대 10년간의 

벌기령을 단축함에 따라 기존 대비 목재생산･수집량을 정량

화하였다. 시나리오 흐름은 (1) 목재생산림의 벌기령 대상 면

적 [국유림, 민유림(공･사유림) 구분] × 목재생산림의 벌채면

적률 = (2) 목재생산림의 벌채면적 × 목재생산림의 벌채량 

비율 = (3) 목재생산림의 벌채량 × 국내 목재 생산 및 수집 

실적률 = 국산 목재 생산･수집량 [제재, 합판, 보드, 칩･펄프, 

바이오매스, 기타(토목 갱목, 한옥목조주택, 표고자목, 톱밥, 

장작, 목탄, 기타, 부산물)] 순으로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10

년의 벌기령을 단축하였을때, 목재 생산이 최대 25.3%까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간 4천만 m3의 목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사회적, 생태

Table 6. Domestic wood production and collection quantity over recent 3 years (2018-2020).
(Unit : Thousand m3, %)

Sortation
2018 2019 2020 An average of three 

yearsQuantity Ratio Quantity Ratio Quantity Ratio

For Wood production 828 18.1 673 14.6 592 13.3 15.3

For Plywood 15 0.3 2 0.0 16 0.4 0.2

For Boards 43 0.9 21 0.5 29 0.7 0.7

For Chips and Pulp 2,127 46.5 2,336 50.7 2,125 47.8 48.3

For Biomass 284 6.2 389 8.4 295 6.6 7.1

 Etc.

For Civil engineering purposes 10 0.2 - - 1 0.0 0.1

For Korean-style wooden houses - - 1 0.0 1 0.0 0.1

For Elevation purposes 235 5.1 260 5.6 190 4.3 5.0

For Sawdust 280 6.1 208 4.5 155 3.5 4.7

For Firewood 95 2.1 62 1.3 66 1.5 1.6

For Charcoal 53 1.2 57 1.2 23 0.5 1.0

Etc. 607 13.3 596 12.9 588 13.2 13.1

By-Product - - - - 366 8.2 2.8

Total 4,577 100.0 4,605 100.0 4,081 91.8.0 97.2.0

Source : Korea Forest Service, Timber supply and demand plan

(Unit : Thousand m3,%)

Fig. 4. Statistics of research results by shortening class ag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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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화적)로 환산하였을 때, 연간 130조에 이르고, 10년 단

위로 3.000 m3/ha를 반복하여 목재를 생산하였을 때, 매년 3조

에 상응하는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 항속림 경영이 필요한 시기

임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2020년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지역

별 특성 및 지형 등 세부적인 요인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산림

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서 분명히 연구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목재 생

산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인 벌기령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

량적으로 산출하였다. 추후 성장 및 저해 요인과 이에 따른 

국가경제 기여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벌채와 목재산업과 관

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당 연구를 시작으로 벌

기령 단축과 목재 산업에 관련된 계획 및 정책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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