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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현재 하천변이나, 산림훼손지에 복구공사공법에 식생매트를

이용하여복원을많이하고있다. 식생매트는초본이나, 목본씨

앗을 코어네트, 황마네트 등 섬유에 부착하여 현장에서 설치하

는식생도입공법의재료중에하나이다(남유경등, 2012). 그러

나 목본의 경우 수종에 따라 종자 발아력이 떨어지거나 불리한

조건 등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식물매트이다(이동근 등, 2003).

식물매트는 식물 완성형 매트의 시공으로 빠른 활착과 이식

장애를 최소화 하여 목표수종의 순수군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호안사면에 적합하나, 산림 절토사면 등에

는 부적합하다. 이유는 수종이 초본으로 뿌리가 표토 가까이 밀

집되어 있어 지표면의 풍화토 침식에는 효과가 있으나, 지반깊

이 발생하는 산사태, 슬라이딩 등심각한자연재해예방에는 효

과가 미미한 실정이다(산림청, 2012). 따라서 식물매트의 단점

을 보완하고, 수종에 목본류를 새롭게 추가, 나무매트를 개발함

으로다층적식생구조의산림화를조기에달성함으로사면안정

화와자연재해예방은물론자생식물을대량증식함으로생태복

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조동길, 2013).

Ⅱ. 연구방법

1. 공시재료 및 토양 배합

본 연구의 공시재료는 peatmoss, perlite, vermiculite, 코이어

펠트, 황마네트, 코어네트 등을사용하였다. 인공상토는피트머

스, 펄라이트, 질석을 각각 1:1:1 배율로배합하였다. 공시 식물

은목본류인참싸리를 사용하였고, 초본류는 동자꽃, 참나물, 금

낭화, 범부채를 사용하였다.

2. 나무매트 파종 및 시험구 조성

나무매트재료및조건별로생장특성을구명하기위하여강

릉시연곡면양묘장에서 2014년 4월 20일부터동년 8월 1일까지

나무매트를 생산하였다. 토양 배합은 인공상토인 피트모스. 펄

라이트, 질석을 1:1:1 비율로하고, 나무매트재료별로각각 8가

지 유형으로 시험구를 조성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종자의 파종

량은발생대기본수와 1g당순도, 1g당립수, 발아율등을토대로

선정하였다. 각각 나무매트 재료별로 황마네트, 코어네트를 차

별화하였고, 인공상토두께를조절하여총 8가지시험구를조성

하였다. 발아가되기까지토양의습도가유지될수 있도록 관수

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였고, 발아가 진행되고 10일 후부터 4종복

합비료(multifeed)를 15일 간격으로 옆면 살포하였다.

3. 나무매트 현지적응 시험

양묘장에서생산된나무매트의현지적응시험을 2014년 8월 2

일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작업임도 절토사면에 실시하였다. 적

응시험은 각각 8가지 처리된 나무매트 5m2(가로 1m×세로 5m)

를 절토면에 1m 간격으로 절토면을 평탄작업을 한 뒤 매트를

깔고 철제핀을 2m 간격으로 꽂아 고정하였다.

4. 피복률과 활착률 분석

피복률은 시험구별 1주일 단위로 면적대비 퍼센트로 조사하

였고, 활착률은시험구별 1주일단위로매트측면의절토면을파

서 뿌리가 뻗은 깊이를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매트재료 및 상토두께별로 현지 피복률과 활착률을 조사한

결과큰차이점을찾을수없었다. 그러나공시식물별로큰차이

가 있었다. 목본류 종자인 참싸리로 파종한 나무매트는현지 피

복률과 활착도가 높았다. 특히 목본형에 코어네트를 사용하여

인공상토 5cm인 시험구에서활착도가우수하였다. 나무매트재

료에서 황마네트는 부패에 의해 변형이 심해지는 단점이 확인

되었다. 코어네트는 상대적으로 형태에 변화가 적어 나무매트

시공시효율성이높았다. 결론적으로나무매트는기존의초본으

로 생산되는 식물매트보다 사면안정화와 식생복원에 적용하였

을 경우 조기 활착도가 우수하여 침식방지 및 생태복원 녹화방

법으로 이용시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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