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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comparison of carbon storage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vegetation soil for extensive green rooftop establishe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ptember 

2013. For this study, 42 plots were made by 2 kinds of vegetation soil including A-type and B-type. 

A-type vegetation soil plots were made of 90% perlite and 10% humus and B-type vegetation soil plots 

were made of 60% perlite, 20% vermiculite, 10% coco peat and 10% humus. This study used 6 kinds 

of plants which are Aster koraiensis, Sedum takesimense, Zoysia japonica Steud, Euonymus japonica, 

Rhododendron indicum SWEET and Ligustrum obtusifolium. Field research was carried out in 11 

months after planting.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B-type vegetation soil plots were bett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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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e vegetation soil plots in every way and soil carbon content was also higher at B-type vegetation 

soil plots as well. B-type vegetation soil plots were maintained 10 to 20% higher soil water content 

than A-type vegetation soil plots of the study period. The species of herb which showed the best 

carbon storage was Zoysia japonica Steud at B-type vegetation soil plots. The species of shrub which 

showed the best carbon storage was Ligustrum obtusifolium at B-type vegetation soil plots. Plants 

generally showed better growth at B-type vegetation soil plots and B-type vegetation soil plots were 

higher than A-type vegetation soil plots in soil carbon stock.

Key Words：Roof garden, Soil media, Carbon storage of plants, Soil water contents.

I.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열섬 상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한 하나의 안으로 도시녹화가 

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도심 과 화 상과 지

가 상승 등의 이유로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지가 상승 등으로 인

하여 지상 녹지면  확보를 한 토지 매입에 천

문학 인 산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서울시의 보고에 따르면 도시 내 생활권 공원면

을 1인당 1m2를 늘리기 해서는 10,321,496m2 

(약 10km2, 서울시 면 의 약 1.7%)의 녹지가 필

요하며, 지상 녹지면  확보를 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액은 100조가 넘는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 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7).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도심 내 건물의 옥상을 활

용하는 방법이다. 비록 개별 건물의 옥상은 그 

면 이 소하지만, 수많은 건물이 도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체 인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도시의 온도를 낮춰 

열섬 상을 해결하고(Park, 2014), 도시의 미  

한 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옥상녹화는 지상 녹지면 의 확보 이외에 지

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

고 고정함으로써 기 탄소농도를 감할 수 

있다. 따라서 옥상녹화는 기존 산림생태계와는 

달리 새로운 탄소흡수원이라는 특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고정을 한 새로운 방

안으로써의 역할이 기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

하기 한 도시녹지 내 수목의 탄소고정량을 

조사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기 한 연구가 

부분이며(Jo et al., 1995; Jo and Cho, 1998), 

옥상녹화용 본식물의 순간 CO2 흡수에 한 

연구(Ahn et al., 2011)가 일부 진행되었을 뿐 

옥상녹화지에서 식물체에 의한 탄소고정량 산

정  그 효과를 정량화한 연구는 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에서 옥상녹화 장에서는 시공

⋅ 리 인 측면의 다양한 문제 이 발생하

고 있으며, 그  하나가 바로 식생기반재이다. 

식물의 생육에 있어 자연토양이 가장 이상

이기는 하지만 옥상녹화에서는 자연토양의 무

게로 인한 건물 구조에 무리를  수 있어 사

용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물에 미치는 

하 을 고려하여 경량의 인공 식생기반재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식생기반재는 

비 이 무 낮아 구조 으로 불안정하여 식

물의 활착이 어렵다는 단 이 존재하고(Choi 

et al., 2009b), 강우나 바람에 의한 유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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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design for the extensive green rooftop study sites.

래할 수 있다. 한 자연 상태의 생육 환경 조

건과 많은 차이가 있어 식물의 정상 인 생육

에 한계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며(Lee and 

Moon, 1999), 특히 옥상녹화에 사용되는 식생

기반재는 경량화와 동시에 일정 수  이상의 

수분⋅양분 보유 능력을 확보하여 식재되는 

식물의 생육환경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Yang et al., 2014). 이러한 결과

를 종합하 을 때, Yang et al. (2014)이 보고한 

것처럼 성공 인 옥상녹화를 해서는 건축물

의 하 부담을 최 한 이면서 토양 내 수분

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식생기반재의 개발

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재 국내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종류의 경량형 식생기반재

를 활용하여 본과 목본을 식재한 후 실험에 

사용된 경량형 식생기반재에 따른 수분⋅양분

함량 등의 이화학  특성의 차이를 조사하고 

식생기반재에 따른 양분과 수분 함량의 차이

를 비교하여 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 그리고 식재된 식물과 식생기반재

의 탄소함량을 분석하여 옥상녹화에 의한 지

상부와 지하부의 탄소고정량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식물 생장  탄소고정을 

고려한 한 식생기반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II.연구의 내용  방법

1.실험구 조성

재 국내의 옥상녹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량의 식생기반재는 펄라이트로 알려져 있

다(HICT, 1997; Huh and Sim, 2000; Kim et al., 

2010b). 이외에도 건축물에 미치는 하 을 최소

화하고 배수성  보수력의 향상을 해 자연토

양 는 기타 물질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

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해 우리나라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펄라이트와 부엽토를 9:1

로 배합한 A형 식생기반재와 펄라이트, 버미큘

라이트, 코코피트, 부엽토를 6:2:1:1로 배합한 B

형 식생기반재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실험구는 2013년 9월, 서울특별시 

악구 서울 학교 교내에 치한 9층 높이의 

상록  옥상에 조성하 다(Figure 1). 식생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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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깊이는 환경부의 생태면  용 지침

(2011)을 만족하는 리 경량형 옥상녹화시

스템을 용하 으며, 28cm × 28cm × 24cm 규

격의 라스틱 포트에 20cm의 깊이로 A형과 B

형의 식생기반재를 채웠다. 

실험에 사용된 본류와 목본류는 재 옥상

녹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물 에서 

섬기린 , 벌개미취, 그리고 잔디의 본류와 사

철나무, 산홍, 그리고 쥐똥나무의 목류를 식

재하 다. 조성된 실험구는 모두 3반복으로 처

리되었으며, 체 36개의 실험구를 조성하 다.

2.조사  분석방법

실험에 사용된 식생기반재의 기  특성 조사

를 하여 실험구가 조성된 2013년 9월에 A형

과 B형의 식생기반재에서 각각 3개씩 시료를 

채취하여 식생기반재의 이화학  특성을 분석

하 고, 향후 이화학  특성의 변화와 식생기반

재의 탄소량을 비교하기 하여 2014년 8월에 

체 36개 실험구에서 분석용 시료를 각각 채

취하 다. 한 식물체의 탄소고정량을 비교하

기 하여 각 처리의 수종별로 3반복을 두어 총 

36 의 식물 시료를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 어 

채취하 다. 채취한 식물체 시료는 지퍼백에 

한 후 아이스박스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

으며, 종이 투에 옮겨 담아 건조기로 85°C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건조된 식물체 시료는 분말 형태로 분쇄

한 후 회화법을 이용하여 탄소함량(%)을 분석

하 다.

식생기반재의 이화학  특성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분함량은 토양수분측정기(WT- 

1000H)를 이용하여 2014년 5월에서 9월까지 매

월 첫째 주에 처리구당 3반복으로 측정하 다. 

식생기반재의 pH는 1：5법을 활용하 으며, 유기

물함량은 회화법, 질소함량은 Kjeldahl법, 유효

인산함량은 Lancaster법, 치환성 양이온은 EDTA 

정법, C.E.C는 Brown법을 활용하 다(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2000).

식생기반재 내에 장되어있는 탄소량 을 측

정하기 해 토양 샘 러를 활용하여 채취한 시

료는 생 량을 측정하고 48시간 이상 풍건한 

후 시료를 분말형태로 곱게 분쇄하여 65°C로 

항량에 달할 때 까지 건조하 다. 탄소함량(%)

은 회화법을 이용하여 부식의 함량을 구한 후 

탄소 환산계수 1.724를 용하 으며(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2000), 단  깊이 당 탄소량(kg/m2)은 탄소함량

(%)과 용 도를 이용하여 단 면 으로 환산

하여 계산하 다(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2011). 식생기반재의 이화학  특성  탄소량 

그리고 식물체의 탄소고정량을 비교하기 해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SAS Ver. 9.4)

를 실시하 다.

III.결과  고찰

1.식생기반재의 이화학  특성 비교

본 연구에 사용된 식생기반재의 화학  특성

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식생기반재의 

pH는 A형 식생기반재에서 7.64, B형 식생기반

재에서는 5.04로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 다. A형 식생기반재의 경우 펄라이트

의 함량이 90%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상 으

로 높은 pH를 보이는 것으로 단되며, 실제 

Kim et al.(2010b)도 펄라이트의 pH는 8.2로 높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형 식생기반재의 경우 Allaire 

et al.(1996)이 보고한 상토의 pH 기 인 5.0∼

6.5의 범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 11개

월 후 식생기반재의 pH를 비교한 결과, A형 식

생기반재에서는 7.61, B형 식생기반재에서는 

5.01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13b)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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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chemical properties in vegetation soils at the extensive green rooftop.

Treatments*
pH O.M. Total N Avail. P2O5

Exchangeable cation

K Ca Mg

(1:5,w/w) (%) (%) (mg/kg) (cmol+/kg)

Original 

vegetation 

soils

A-type
7.64 16.30 0.42 1321.34 10.40 8.61 6.48

±0.09a** ±3.23b ±0.12a ±485.50a ±1.93b ±2.37b ±0.50a

B-type
5.04 27.62 0.37 277.45 13.53 13.33 5.42

±0.08b ±0.54a ±0.11a ±14.23c ±0.25a ±0.18a ±0.07b

After 

11 months

A-type
7.61 12.75 0.31 691.23 0.17 7.47 2.08

±0.20a ±4.23b ±0.02a ±192.61b ±0.07c ±1.05b ±0.69d

B-type
5.01 23.96 0.32 259.56 11.11 11.19 4.45c

±0.38b ±2.62a ±0.08a ±29.96c ±1.90b ±2.23a ±0.63

 * A-type: 90% perlite, 10% humus

B-type: 60% perlite, 20% vermiculite, 10% coco peat, 10% humus

**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에서는 옥상녹화지의 경우 자연 인 강우에 의

한 약산의 지속 인 유입과 직 인 햇빛 노출

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로 발생한 유기산의 향

으로 다년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낮

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단기간의 변화를 찰하 기 때문에 A와 B형 

식생기반재 모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

된다.

실험에 사용된 식생기반재의 유기물함량은 A

형 식생기반재에서 16.30%, B형 식생기반재에

서 27.62%로 나타났고, 식재 후 11개월이 경과

했을 때 각각 12.75%와 23.96%로 평균값은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생

기반재의 유형에 따라서는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Kim et al(2010a)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코코피트가 B형 식생기반재

의 유기물함량을 높인 것으로 단된다.

식생기반재의 질소함량은 A형 식생기반재

에서는 0.42%, B형 식생기반재에서는 0.37%로 

나타났다. 식재 11개월이 경과 후, A형 식생기

반재에서는 0.31%, B형 식생기반재에서는 0.32%

로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선행 연구인 역시 옥상녹화지역의 토

양 내 평균 질소 함량(0.12∼0.28%)과 동국

학교 옥상녹화지역의 토양 내 평균 질소 함량

(0.14∼0.50%) 그리고 서울여  옥상녹화지역

의 토양 내 평균 질소 함량(0.20∼0.30%)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Lee et al., 2011; Lee et al., 

2013a; Lee et al., 2013b). 

유효인산함량의 경우 A형 식생기반재에서는 

1321.34mg/kg에서 식재 11개월 후 691.23mg/kg

으로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 인 차이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and Kim(2011)

의 보고와 같이 펄라이트의 함량이 높은 A형 

식생기반재에서 양분의 용탈이 많았기 때문으

로 단된다. 치환성 K, Ca, 그리고 Mg의 함량 

역시 식재 후 11개월이 경과했을 때, A형 식생

기반재에서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치환성 K와 

Mg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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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ype: 90% perlite, 10% humus;   B-type: 60% perlite, 20% vermiculite, 10% coco peat, 10% humus)

Figure 2. Change of soil water contents(%) in vegetation soils at the extensive green rooftop. 

상당히 많은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술한 바와 같이 펄라이트의 함량이 높은 

A형 식생기반재에서 치환성 양이온의 용탈이 

높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식생기반재의 유형별 함수율의 변화는 Figure 2

와 같다. 본 실험의 측정기간 동안 B형 식생기반

재가 A형 식생기반재에 비하여 평균 으로 약 

20% 이상 높은 수분 함량을 보 다. 이는 A형 

식생기반재의 경우 펄라이트의 함량이 높아 수

분 보유 능력이 낮은 반면, B형 식생기반재의 경

우 코코피트와 부엽토 등을 함유하고 있어 수분 

보유 능력이 높았기 때문으로 단된다. Kim 

and Kim(2011)은 상토를 제조를 함에 있어 펄라

이트는 경량화와 공극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

나 수분함량  유기물 함량에서 낮은 수치를 기

록하 다고 보고하 으며, 펄라이트는 제조과정

에서 고온의 열이 가해지면서 다공질이 괴되

게 되어 입자내부의 수분보유능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nt, 

1988). 한 Yoon et al. (1999)은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코코피트 혼합매질의 수분특성 실험

에서 코코피트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포장용수

량의 증가가 월등히 컸다고 보고하 으며, Choi 

et al.(2009a)은 버미큘라이트 입자의 경우 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 높은 흡수력을 가진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 다.

2.식물체 탄소고정량 비교

식생기반재에 따른 본류와 목류의 탄소

고정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본류의 식재 

 평균 탄소량은 벌개미취 54.3g/m2, 섬기린  

31.2g/m2, 그리고 잔디 254.7g/m2로 조사되었다. 

식재 11개월 후 본류의 탄소고정량은 A형 식

생기반재의 경우 섬기린 (381.0g/m2) > 잔디

(369.9g/m2), > 벌개미취(337.2g/m2)의 순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B형 식생기반재의 경우 잔디

(810.6g/m2) > 섬기린 (665.6g/m2), > 벌개미취

(571.9g/m2)의 순으로 나타나 A형 식생기반재에

서 보다 B형 식생기반재에 식재된 본류에서 

높은 탄소고정량을 보 다. 목류의 식재  식

물체의 탄소량은 사철나무 520.8g/m2, 산홍 

297.0g/m2 그리고 쥐똥나무 407.5g/m2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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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rbon contents(g/m2) by plants at the extensive green rooftop.

Treatments*

Carbon contents(g/m2)

Original After 11 months

Aboveground Root Total Aboveground Root Total

Herbs

Aster koraiensis
A-type

11.8 42.5 54.3
78.5 258.7 337.2±48.3b**

B-type 84.0 487.9 571.9±79.2a

Sedum takesimense
A-type

14.6 16.6 31.2
222.1 158.9 381.0±41.3b

B-type 372.5 253.1 665.6±133.3a

Zoysia japonica 

Steud

A-type
179.5 75.3 254.7

156.0 214.0 369.9±92.4b

B-type 171.1 639.4 810.6±63.2a

Shrubs

Euonymus japonica
A-type

349.3 171.4 520.8
487.5 344.3 831.8±217.7a

B-type 564.0 400.7 964.6±131.2a

Rhododendron 

indicum SWEET.

A-type
209.4 87.5 297.0

232.3 158.1 390.4±64.5a

B-type 285.2 166.1 451.3±82.7a

Ligustrum 

obtusifolium 

A-type
303.6 103.9 407.5

411.6 295.3 706.9±137.9b

B-type 517.4 725.0 1,242.4±90.4a

 * A-type: 90% perlite, 10% humus

B-type: 60% perlite, 20% vermiculite, 10% coco peat, 10% humus

**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었다. 식재 11개월 후 목류의 탄소고정량은 A

형 식생기반재의 경우 사철나무(831.8g/m2) > 쥐

똥나무(706.9g/m2) > 산홍(390.4g/m2)의 순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B형 식생기반재의 경우에

는 쥐똥나무(1,242.4g/m2) > 사철나무(964.6g/m2) 

> 산홍(451.3g/m2)의 순으로 나타나 A형 식생

기반재에서 보다 B형 식생기반재에 식재된 

목류에서 높은 탄소고정량을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술한 바와 같이 B형 식생기반재가 A형 

식생기반재에서 보다 양분  수분 보유능력이 

높아서 본  목이 생육하기에 더 합한 환

경이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 선행연구에

서도 수형 옥상녹화에서 토양 유기물 함량

이 많을수록 식물의 생체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을 경우 양

분공 이 원활하지 못하여 식물의 생육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Kim, 2007).

3.식생기반재의 탄소량 비교

본 연구의 옥상녹화 식생기반재에 따른 탄소

함량(%)  탄소량(kg/m2)은 다음과 같다(Table 

3). 식재 11개월 후의 탄소함량은 A형 식생기반

재의 본류와 목본류 시험구에서 각각 5.10%, 

그리고 4.59%로 나타났다. 이는 Kristins et al. 

(2009)이 보고한 미시간 주와 메릴랜드 주의 옥

상 녹화지의 평균 탄소함량인 4.6%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B형 식생기반재의 

본류, 그리고 목본류 시험구에서는 각각 

14.90%, 그리고 15.29%로 A형 식생기반재의 

탄소함량보다 높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B형 식생기반재에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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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average carbon stock in vegetation soils at the extensive green rooftop.

Treatments*
Bulk density

(g/cm3)

Carbon concentrations

(%)

Soil carbon stock

(kg/m2)

A-type

(Depth 20cm)

Original 

vegetation soils
0.17±0.01b** 10.12±0.72b 3.45±0.43c

After 

11 months

Herbs 0.16±0.02b 5.10±1.06c 1.65±0.40d

Shrubs 0.16±0.03b 4.59±1.06c 1.45±0.33d

B-type

(Depth 20cm)

Original 

vegetation soils
0.26±0.01a 16.02±0.31a 8.01±0.47a

After 

11 months

Herbs 0.26±0.02a 14.90±1.60a 7.60±1.26ab

Shrubs 0.23±0.02a 15.29±2.16a 6.98±0.52b

 * A-type: 90% perlite, 10% humus

B-type: 60% perlite, 20% vermiculite, 10% coco peat, 10% humus

**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ces at the 5% level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피트를 배합하면서 유기물함량이 높아졌기 때

문으로 단된다.

식생기반재의 용 도와 탄소함량을 통하여 

산출한 식생기반재의 탄소량 역시 A형 식생기

반재에서 보다 B형 식생기반재에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A형 식생기반재의 경우에는 시공 

시 토심 20cm 깊이에서 3.45kg/m2이었으며, 식

재 1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본 시험구에서 

1.65kg/m2, 그리고 목본 시험구에서 1.45kg/m2로 

약 52∼58% 감소하 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B형 식생기반재는 시공 시 토

심 20cm 깊이에서 8.01kg/m2이었으며, 식재 11개

월이 경과한 후에는 본 시험구에서 7.60kg/m2, 

그리고 목본 시험구에서 6.98kg/m2로 약 5∼13%

가 감소하 다. 일반 으로 산림생태계의 경우 

식생의 생육량이 증가하여 순일차생산량이 양

의 값을 가질 경우, 바이오매스량 한 증가하기 

때문에 낙엽  낙지와 같은 고사유기물의 양 

한 증가하여 토양탄소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Park et al., 2013).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소규모의 라스틱 포트를 사용하여 식생

을 조성하고 생육기간이 짧아 낙엽  낙지와 같

은 유기물이 식생기반재로 유입되기 힘든 환경

이었으며, 옥상이라는 개방된 환경  특성상 강

우와 바람에 의한 유기물의 유실과 유기물의 식

물체 흡수로 탄소량이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상은 본에 비하여 상 으로 수고

가 큰 목류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옥상녹화를 통한 탄소

격리 효과에 있어 A형 식생기반재에서 보다 B

형 식생기반재가 더 효율 인 것으로 단된다. 

한 Lee et al.(2010)은 우리나라 체 산림토

양(0∼20cm 깊이)에서의 평균 탄소고정량은 

3.79kg/m2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B형 식생기반

재에서의 탄소량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식물체에 의한 고사유기물이 장기간 

지속 으로 공 되어 장될 경우 옥상녹화는 

새로운 탄소고정원(carbon pool)으로써의 역할

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V.결  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량형 식생기반재

에 따른 식생기반재의 수분⋅양분함량 등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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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특성과 식재된 식물과 식생기반재의 탄

소함량을 분석하여 지상부와 지하부, 그리고 식

생기반재의 탄소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식재 후 11개월이 경과한 A형 식생기반재와 

B형 식생기반재의 pH는 A형 식생기반재에서는 

7.64에서 7.61로, B형 식생기반재에서는 5.04에

서 5.01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질

소, 유효인산, 유기물 등의 양분함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펄라이트의 배합율이 

높았던 A형 식생기반재에서 양분함량의 감소폭

이 컸다. 이는 펄라이트에 의하여 공극이 증가하

면서 유실되는 양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단된

다. 수분함량의 경우 B형 식생기반재가 A형 식

생기반재에서 보다 약 20%정도 높은 수치를 보

여 옥상녹화에는 B형 식생기반재가 식물의 생

육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탄소고정량을 

비교한 결과, 본류와 목류 시험구 모두에서 

B형 식생기반재의 식물이 A형 식생기반재의 

식물에서 보다 탄소고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식생기반재의 탄소량은 A형 식생기반재

에서 50%이상 감소하 고, B형 식생기반재의 

경우에는 약 13% 이내로 감소하여 A형 식생기

반재에서 보다 탄소격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녹지 공간

의 확보가 어려운 도시에서 옥상녹화가 지구온

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새로운 흡수

원  탄소고정원(carbon pool)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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