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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산림은 상층의 수목으로부터 공 된 많은 양의 낙엽(litter)

이나 낙지(litterfall) 등이 지표면에 쌓여 두꺼운 낙엽층(litter 

layer)을 형성한다. 낙엽 는 낙지는 수문학 으로 강우의 토

양 내 침투능력을 향상시키며(Rowe, 1955), 수 통과우

(throughfall)를 일시 차단  류하여 빗물을 다시 기 에 

돌려보낸다(Gerrits et al., 2007).

  낙엽의 함수율을 측정하기 해 기존 연구에서는 마른 낙엽

을 48시간 동안 완 히 침수시키는 방법(수분 류능, water 

holding capacity, WHC)과 마른 낙엽이 인공강우 조건에서의 

량변화를 보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Bernard, 

1963; Helvey, 1964; Guevara-Escobar et al., 2007). 인공강우 

실험을 한 Putuhena and Cordery (1996)는 낙엽층의 강우 차

단 류능을 강우 종료 시 력수를 가장 많이 포함한 최  차

단 류능(Cmax)와 력수가 완 히 배제된 최소 차단 류능

(Cmin)으로 분리하 다. Sato et al. (2004)는 WHC와 Cmax, 

Cmin을 비교하 는데 활엽수의 경우 Cmax가 WHC보가 큰 경우

도 있어 Walsh and Voigt (1977)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 다. 

  특정 지역에서 연구한 자료는 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자료는 아직까지 제한된 조건과 수종에 해 진행되

었다(민홍진 & 우보명, 1995; 안병규 et al., 2014; 이 규, 

1994).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주요 조림 수종의 낙엽에 

해 수분 류능과 차단 류능을 실험 으로 산정하고 낙엽의 

물리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 요소간의 상호 연 성을 분석하

여 두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우리나라의 산림은 1960년부터 2회에 걸친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에 의해 인 인공조림이 실시되었다. 표 인 조림 

수종을 선정하기 해 임업통계연보 196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주요 수종의 조림 실 을 평가하여 침엽수종과 활엽수종

에 해 각각 3 수종을 선정하 다. 최종 으로 채집된 표 수

종은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 잣나무(Pinus 

koraiensis), 편백(Chamaecyparis obtusa), 물오리나무(Alnus 

hirsuta Turcz. ex Rupr.),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신

갈나무(Quercus mongolica) 등이다. 낙엽의 채집은 2014년 10

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리기나소나무, 잣나무 등은 서울 악산에서, 물오리나무는 서

울 백련산에서, 편백은 수원 서울 학교 칠보산학술림 내에서 

각각 수집하 다. 

2. 수분 류능 측정

  수종별 낙엽 20g을 완 히 물속에 잠기게 한 뒤 48시간이 지

나면 물을 버리고 망 에 올려 놓고 증발이 생기지 않도록 비

닐 랲(wrap)으로 감싸 48시간 동안 력수를 완 히 배수시킨

다. 이 게 4일이 지난 후 마른 편지 투에 담고 자 울로 

젖은 낙엽의 량( 투를 포함한 량에서 마른 투의 량을 

뺀 값)을 측정하여 기록한 뒤 70℃ 오 (oven)에 넣어 48시간 

동안 건조하 다. 침수실험은 수종마다 다섯 번씩 반복하 다. 

3. 차단 류능 측정

  연구에 사용된 인공강우계는 Eijkelkamp社의 09.06 Rainfall 

simulator로, 강우살포면 은 0.25m × 0.25m이며 본 연구에서

는 서울지역의 기  재 기간 10년 빈도의 강우(약 100mm/h

인 강우강도로 20분간 지속 시)로 실시하 다. 실험순서는 

도에 맞춰 낙엽 40g, 60g, 80g을 아크릴 박스에 넣고 낙엽층 두

께를 측정한 뒤 컴퓨터로 량을 기록하기 시작한 후, 

100mm/h의 강우강도로 20분 살수를 진행하고 강우를 지하

고 30분 후 Cmax, Cmin을 산출하 다.



 
    2015년도(사)한국조경학회·(사)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공동학술 회144

0

10

20

30

40

50

60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물오리나무 리기다소나무 편백 잣나무

Cm
in
/W
H
C(
%
)

그림 1 수종별 Cmin  WHC

Ⅲ. 결과  고찰

  수분 류능은 낙엽이 쌓이는 방식과 크게  상 이 없으므로 

낙엽층의 배치나 두께보다는 낙엽 개체당 체  는 비체 의 

향을 받는다. 침엽수종과 활엽수종을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침엽수종, 활엽수종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모두 비체

이 커질수록 수분 류능이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비체  조사 

결과, 편백과 기타 침엽수종의 차이가 수분 류능의 차이만큼 

나타나지 않은 것은 편백은 잣나무나 리기다소나무처럼 바늘

형이 아니라 비늘형이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Cmin과 

WHC를 비교한 결과, 모든 수종이 60%이하로 나왔다(그림 1).

IV. 결론

  수종별 낙엽의 수분 류능은 물오리나무, 편백,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순으로 수종간 차이가 있으

며 낙엽의 물리  특성  하나인 비체 과 선형 계를 가진

다. 

  차단 류능은 신갈나무, 물오리나무, 상수리나무, 리기다소

나무, 편백, 잣나무 순으로 수종간 차이가 있다. 한, 최  차

단 류능과 최소 차단 류능 모두 낙엽층 량과 강한 선형 

계를 나타내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량별 차단

류능의 기울기 변화는 활엽수 낙엽의 상층부의 향, 침엽수 

낙엽의 하층부의 향을 받아 생긴 것이다. 

  60분 미만인 강우에서는 지속시간에 계없이 최소 차단

류능이 일정하고, 모든 수종의 최소 차단 류능이 수분 류능

의 60%보다 작으므로 두 가지 실험에서 낙엽층의 차단 기작이 

다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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