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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후변화에 대비한 멸종위기식물인 죽절초에 대한 정책 마련과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하였을 때 수분과 유기물 처리에 따른 죽절초의 생육반응을 알아보고 생태적 지위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대조구와 처리구(CO2농도 상승+온도 상승)로 나누었고 그 내에서 각각 수분 구배와 유기물 구배를 두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구에서 수분 구배와 유기물 구배에서 생태적 지위폭이 각각 0.899, 0.844이였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을 때, 수분 구배와 유기물 구배에서 각각 6.60%(0.988), 2.09%(0.858)로 더 넓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죽절초의 생육에 수분과 유기물은 제한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육반

응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죽절초는 유기물이 함량이 낮은 조건(0~5%)보다는 약간 높은 조건(10%)을 선호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온실에서 증식을 시킬 때는 유기물의 함량을 약 10%로 조성해주는 것이 죽절초의 

개체 복원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유기물함량이 높은 죽절초의 자생지 상록활엽수림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지구온난화, 온실, 상록활엽수림, 죽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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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reference data about propagation, restoration, and preparation of policy 
of endangered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by investigating growth response and variation of ecological 
niche breadth according to moisture and nutrient under the condition of elevated CO2 concentration and elevated 
temperature. We divided the investigation into the controlled group and treated group (elevated CO2 
concentration and elevated temperature) and then varied the moisture and nutrient treatment for test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cological niche breadth was wide at moisture and nutrient gradients of 0.899 and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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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ively, under control. Also, the ecological niche breadth regarding the moisture and nutrient gradients 

under treatment simulating global warming was wider as 6.60% and 2.09%, respectively. Therefore, moisture 

and nutrient will not be the restriction factors concerning the growth of Sarcandra glabra under continued 

global warming. However, it will be advisable to specify the nutrient content condition in the soil to be 10% 

for population restoration when growing Sarcandra glabra in the green house which is not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 since the studies of rearing reaction reported that Sarcandra glabra prefer 10% of nutrient content 

than 0-5%.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where is the natural habitat of 

Sarcandra glabra that has relatively high nutrient content.

KEY WORDS : GLOBAL WARMING, GREEN HOUSE, EVERGREEN BROAD-LEAVED FOREST, 
Sarcandra glabra

서 론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계

속해서 증가해왔으며,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

의 대기 중 농도는 지난 80만년 내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IPCC, 2014).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 증가의 약 78%를 차지하였다(IPCC, 2014). 

이러한 영향은 식물의 생육과 생리적인 특성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Florides and Christodoulides, 2009; He et al., 2005; Idso 

et al., 1987).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21세기 중

후반에는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며, 다른 스트

레스 요인들과 기후변화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종의 멸

종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IPCC, 2014). 

온난화에 따른 생물의 멸종은 생물의 적응능력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Kim, 2012). 특히, 멸종위기종

들은 형태･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에 매우 약하므로(Lavergne 

et al., 2004), 환경요인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

가 있다. 기후변화 적응은 인류 및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생

긴 충격을 적게 받도록 대체하는 일을 말한다(Hubalek, 

200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물종별 정책을 마련하고, 

작게는 증식 및 복원을 위해서 기후변화 조건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자생지에 대한 연구 등 야외 연구와 함께 

인위적인 환경 조성이 가능한 온실에서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온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외부의 환경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 실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CO2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식물의 생육반응을 모니터링 하는데 유리

하다. 특히 유리온실은 플라스틱온실보다 투과되는 광량이 

높기 때문에(Jeong et al., 2009), 실험을 진행하기에 더 적

합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리온실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식

물의 생육반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중 멸

종위기식물에 대한 기후변화연구는 단양쑥부쟁이(Han et 

al., 2012), 독미나리(Park et al., 2014), 섬시호(Ahn et al., 

2016), 선제비꽃(Jang et al., 2013) 그리고 황근(Lee et al., 

2017)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환경 조절이 

가능한 온실에서 다른 종들에 비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종인 죽절초(Sarcandra glabra)는 홀아비꽃

대과에 속하는 상록활엽관목으로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상

록수림의 계곡사면과 가거도의 회룡산 능선 끝자락에 극소

수의 개체가 생육하는 등 분포지가 한정되어 있다(Kim et 

al., 2012).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2). 세계적으로는 중국, 대만, 인도, 필리핀, 일본 남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분포한다(Krussmann, 1984). 내음성

인 죽절초는 광조건이 생육의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

므로, 비음처리시 죽절초의 생육(Son et al., 2005), 광량에 

따른 죽절초의 생리적인 반응(Choi et al., 2014; Je et al., 

2006) 등 광 조건에 대한 연구와 온도처리에 따른 생육특성

(Kil et al., 2012)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후변화

조건에서 죽절초의 생육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보고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멸

종위기식물인 죽절초에 대한 정책 마련과 증식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하였

을 때 수분과 유기물 처리에 따른 죽절초의 생육반응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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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환경요인

1) 환경처리

환경처리는 일반 대기 조건인 대조구와 상승된 CO2농도

와 상승된 온도를 처리한 처리구로 하였다. 대조구의 CO2

농도와 온도는 대기 중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

고 처리구의 CO2농도는 호스를 연결하여 CO2가스통으로

부터 온실 내에 CO2가스를 주입하였다(Fig.1). 본 연구에서

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약 600ppm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B2시나리오를 반영하였다(IPCC, 2007). B2시나리오는 지

역공존형 사회 시나리오라고 불리며 경제,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치를 두고 있다(IPCC, 2007). 처리구

의 온도는 온실 내의 환경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대조구와 처리구내에서 수분과 유기물의 구배를 두었다. 

수분 구배는 화분의 포장용수량인 700mL를 기준으로 낮은 

수분조건(M1, 100mL), 약간 낮은 조건(M2, 300mL), 약간 

높은 조건(M3, 500mL) 그리고 높은 조건(M4, 700mL)로 

매일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공급하였다. 수분 구배의 토양

은 동일한 입자크기의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였다. 유기물 

구배는 동일한 입자크기의 건조된 모래(100%)를 기준으로 

유기질비료(주, 몬산토코리아)를 섞어 유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비처리 조건(N0, 0%), 약간 낮은 조건(N1, 5%), 약간 

높은 조건(N2, 10%) 그리고 높은 조건(N3, 20%)으로 하였

다. 유기물 구배의 수분은 포장용수량인 700mL를 매일 오

전과 오후에 각 1회씩 공급하였다.

Fig 1. Methods of CO2 supply in experiment area and 
environmental data monitoring.

2) 환경데이터 모니터링

CO2농도는 온실 안과 밖에 설치된 CO2센서(TEL-7001, 

Onset computer, USA)를 사용하여 30분 간격으로 모니터

링 하였고, 온도는 온도데이터로거(TR-71U, T&D, Japan.)

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였다(Fig.1). 대조구와 처리구의 평

균 CO2농도와 온도는 각각 396±114ppm과 16.2±7.6℃이

었으며, 처리구는 677±251ppm과 16.7±7.5℃이었다(Fig.2).
 

Fig 2. Average monthly CO2 concentration and temperature 
in two environmental condition(control and treatment) 
from March to November. The histograms mean CO2 
concentration and the line graphs mean temperature 
in control and treatment.

2. 재배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죽절초의 종자를 환경부 지정 서식지외 보전

기관에서 분양을 받은 후 발아시켜 사용하였고, 그 중 지상

부 길이가 약 2cm인 개체들을 선별하였다. 2011년 3월에 

원형 백색 플라스틱 화분(직경 20㎝ × 높이 25㎝)에 4개체

씩 이식하여 각 환경구배당 3개의 화분을 처리하여 2011년 

11월 말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육상태를 확인하기 위하

여 2011년 11월에 지상부 길이(㎝), 잎 수(ea) 그리고 고사

율(%)을 측정하였다.

고사율  전체개체수
고사한개체수

× 

3. 생태적 지위폭

본 연구에서는 대조구와 처리구내에서 수분 구배와 유기

물 구배에 따라 생육한 죽철초에 대하여 생태적 지위폭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각 환경 구배별 각 형질의 평균치를 

Levin(1968)의 식에 적용하여 생태적 지위폭을 계산하였다.

B =1/Σ (Pi)2S 
B: niche breadth (Levin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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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relative response of a given species to the whole gradients 

that is realized in gradient i 

S: total number of gradients

4. 통계분석

정규분포 여부를 Kolmogorov-smirnov tes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p<0.05) 비모수 통계

분석(Nonparametric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환경구배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배별 차이의 유의성은 Mann-Whitney 

U Test와 Median Test로 확인하였다. 또한 지상부 길이와 

잎 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TATISTICA 7(Statsoft, 

Inc., Tulsa, OK,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육반응

1) 수분함량에 따른 반응

대조구내에서 지상부 길이는 수분 100mL(M1)에서 300mL 

(M2)까지 증가하다가 500mL(M3)부터 다시 짧아지는 경

향을 보였다(Fig.3a). 이는 죽절초와 유사하게 음지를 선호

하는 인삼의 지상부 길이가 포장용수량 기준 수분함량이 

51% 수준에서 가장 길었다가 토양수분이 많아지거나 적어

짐에 따라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다(Lee et al., 2007). 처리

구내에서 지상부 길이는 차이가 없었다(Fig.4a). 이는 CO2

농도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분에 대한 생육반응의 내성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대조구내에서 잎 수는 수분이 100mL(M1)에서 500mL 

(M3)까지 8.1±1.7개에서 13.5±2.1개로 증가하다가 700mL 

(M4)에서 10.2±2.5개로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

었다(Fig.3a). 처리구내에서도 대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ig.3a). 수분결핍

과 수분증기압의 감소는 죽절초의 잎에 있는 기공을 닫히게 

하여 광합성율의 감소와 연관될 수 있다(Je et al., 2006). 

즉, 낮은 수분함량은 탄소동화를 감소시켜 줄기길이와 잎 

수 등의 생육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광합성에 큰 영향을 준다(Lawlor and Mitchell, 1991). 이러

한 반응은 대조구와 처리구내에서 수분이 100mL에서 잎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다(Fig.3a). 하지

만, 본 연구결과에서 수분이 700mL(M4)일 때 다시 잎의 

수가 감소를 하였다(Fig.3a). 이는 식물체가 건조스트레스

를 받을 때와 같이 과도한 수분을 받으면 엽육의 수분포텐

셜이 감소하므로 수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공이 닫히

게 되며 결과적으로 광합성률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Bennet and Albrecht, 1984; Boyer, 1970).

2) 유기물함량에 따른 반응

대조구내에서 죽절초의 지상부 길이는 유기물함량이 

0%(N0)에서 5%(N1)까지 짧아지다가 함량이 10%(N2)에

서 가장 길었고 높은 20%(N3)에서 가장 짧았다(Fig.3b). 

또한 처리구내에서 지상부 길이는 0%(N0)에서 증가하다가 

5%(N1)에서 다시 감소하고 10%(N2)에서 또 다시 증가하

다 20%(N3)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인 차이

는 없었다(Fig.3b). 대조구와 처리구내에서 모두 유기물의 

함량이 10%(N2)에서 지상부 길이가 길었다(Fig.3b). 죽절

초는 남쪽의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한 곳에서 생육한다(Kim 

et al., 2012; Song et al., 2012; Kim, 2007). 2010년에 

Chung 등과 Lee 등의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토양유기물

함량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유기물

함량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산림토양의 유기물 함량인 

4.49%와 비교하였을 때(Jeong, 2002), 5.21~13.71%로 상

대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죽절초의 생육 반응은 토양 

내 유기물함량이 10%일 때 가장 내성범위가 넓어졌기 때문

이라고 판단된다.

대조구내에서 죽철초의 잎 수는 유기물함량 0%(N0)에서 

5%(N1)까지 14.6±5.3개에서 19.5±6.4개로 증가하다가 

20%(N3)까지 11.9±5.7개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

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ig.3b). 처리구내에서도 대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Fig.3b). 본 연구에서 처리된 5%(N1)는 일반 산림토양보다 

유기물함량이 약간 높고, 10%(N2)는 죽절초의 자생지 환경

과 유기물 함량이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잎 수가 증가하

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죽절초는 높은 유기물

함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CO2농도 상승과 온도상승에 따른 반응

각 환경구배간 대조구와 처리구를 비교하였을 때, 수분이 

100mL(M1)내에서 죽절초의 지상부 길이는 처리구가 대조

구보다 길었다(Fig.3b). 나머지 구배(300mL(M2), 500mL 

(M3) 그리고 700mL(M4))에서도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길

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ig.3b). 유기물 처리에서 

죽절초의 지상부 길이는 유기물 함량이 20%(N3)내에서 처

리구가 대조구보다 길었다. 나머지 구배(0%(N0), 5%(N1) 

그리고 10%(N2))내에서도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길었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ig.3b). 

이는 일반대기조건보다 CO2농도와 온도를 상승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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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상부 길이가 길었던 독미나리와 유사하다(Park et al., 

2014). 일반적으로 CO2 농도 상승은 식물체에 공급되는 

CO2의 양이 많아져 광합성 속도가 증대되고 그에 따라 식

물의 생장을 증진시킨다(Park, 1993; Park, 2003). 따라서 

CO2농도와 온도가 상승하면 지상부 길이가 길어질 것이다.

각 환경구배간 대조구와 처리구를 비교하였을 때, 수분 

500mL(N3)을 제외한 모든 구배(100mL(M1), 300mL(M2) 

그리고 700mL(M4))에서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잎 수가 많

았다(Fig.3b). 수분 500mL(M3)에서 죽절초의 잎 수는 처리

구가 대조구보다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ig.3b). 특히, 수분함량이 약간 높은 조건을 제외한 

3구배(100mL(M1), 300mL(M2), 700mL(M4))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보아 CO2농도 상승

과 온도상승은 죽절초의 수분함량에 대한 내성의 범위를 

넓힌다. 유기물 처리에서 0%을 제외한 모든 구배에서 처리

구가 대조구보다 잎 수가 많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Fig.3b). 이는 CO2농도와 온도를 상승시킨 

곳에서 일반대기조건보다 잎 수가 많았던 섬시호의 결과와 

유사하다(Ahn et el., 2016). 또한 beech, paper birch, black 

cherry, sugar maple 그리고 hemlock가 상승된 CO2 농도로 

인해 생물량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pine은 감소하였다

(Bazzaz, et al., 1990). 이러한 것으로 보아 CO2농도 상승에 

대한 식물의 생장은 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Leadley et al, 1999).

수분처리에 대한 지상부 길이와 잎 수는 대조구내에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처리구내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다(Fig. 4a, b). 유기물처리에 대한 지상부 길이와 잎 수는 

대조구내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처리구내에서 상

Fig 3. Shoot length and number of leaves of Sarcandra glabra according to environmental treatment((a)moisture and 
(b)nutrient)) under control and treatment. Bar shows shoot length and circle shows the number of leaves respectively 
of Sarcandra glabra. Uppercase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shoot length among gradients((a) moisture 
and (b) nutrient) in control and treatment. Lowercase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regarding number of leaves 
among gradients in control and treatment. ‘*’ mean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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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없었다(Fig. 4c, d). 이로 보아 지상부 길이와 잎 

수와 상관성은 CO2농도와 온도가 아닌 수분과 유기물이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사율

대조구내에서 죽절초는 수분 구배에서 M3(83.33%)>M2 

(58.33%)>M4(50%)>M1(33.33%) 순으로 수분 500mL(M3) 

에서 고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분 100mL(M1)에서 고사

율이 가장 낮았다(Fig.5a). 이는 죽절초의 지상부 길이와 잎 

수에 대한 앞선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지만(Fig.3), 본 연

구결과에서 생태적 지위폭의 범위를 보면 수분함량에 대하

여 죽절초는 생태적 지위가 넓게 나타났다(Fig.6).

대조구내에서 죽절초는 유기물 구배에서 N1(83.33%)> 

N0(58.33%)>N2(33.33%)>N3(8.33%) 순으로 5%에서 고

사율이 가장 높았으며, 20%에서 고사율이 낮았다(Fig.5b). 

상대적으로 죽절초의 고사율이 적은 유기물함량 10%와 

20%는 죽절초가 생육하고 있는 난온대 상록활엽수림의 토

양의 유기물함량과 유사하므로(Chung et al., 2010; Lee et 

al., 2010)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처리구내에서 죽절초는 수분 구배에서 M1(41.67%)>M2 

(33.33%)=M3(33.33%)=M4(33.33%) 순으로 수분100mL 

(M1)에서 고사율이 가장 높았다(Fig.5a). 그리고 유기물 구

배에서 N0(66.65%)>N1(33.33%) 순으로 고사율이 높았으

며, N2와 N3에서는 고사한 개체가 없었다(Fig.5b). 

각 환경 구배간 대조구와 처리구를 비교하였을 때, 죽절

초는 수분 100mL(M1)를 제외한 모든 구배(300mL(M2), 

500mL(M3) 그리고 700mL(M4))에서 대조구가 처리구보

(a) (b)

(c) (d)

Fig 4.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hoot length and number of leaves according to moisture in control(a) and 
treatment(b) and according to nutrient in control(c) and treatment(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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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사율이 높았다(Fig.5a). CO2농도 상승이 광합성률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Park, 1993; Park, 2003), 온도상승은 

증산을 위해 기공을 열리게 하므로, 수분이용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 Lee et al(2013)에 따르면, CO2농도 상승과 온도상

승은 백합나무의 수분이용효율을 저하시켰다. 이는 수분 

100mL(M1)에서 처리구에서 고사율이 높았던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구배에서는 대조구가 처리구보다 

고사율이 높았다.

유기물 구배의 경우 0%(N0)을 제외한 모든 구배(5% 

(N1), 10%(N2) 그리고 20%(N3))에서 대조구가 처리구보

다 고사율이 높았다(Fig.5b). 0%(N0)에서는 대조구보다 처

리구에서 고사율이 높았는데, 이는 온도가 높을수록 토양 

내 유기물 분해가 빨라지면서(Wennman and Katterer, 

2006) 식물체가 이용할 유기물이 적기 때문이다(Lee et al., 

2017). 반대로 높은 유기물의 함량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가 빠르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3. 생태적 지위폭

생태적 지위폭은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각각 수분(0.899) 

>유기물(0.844), 수분(0.988)>유기물(0.858) 순으로 나타났

다(Table. 1). 죽절초의 생태적 지위폭은 대조구보다 처리구

에서 수분 구배 6.60%, 유기물 구배 2.09%로 넓어졌다

(Fig.6). 현재 국내에서 죽절초가 자생하고 있는 곳은 제주

도의 상록활엽수림 계곡 사면과 가거도 회룡산 능선의 상록

활엽수림 아래로(Kim et al., 2012), 2개의 생육지는 상록활

엽수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수분함량은 차이가 난다. 이

러한 자생지특성과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죽절초는 수분함

량에 대한 내성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Table. 

1), CO2농도 상승과 온도상승은 죽절초의 수분함량에 대한 

내성의 범위를 더 넓게 하므로(Fig.6), 죽절초의 분포에서 

CO2농도 상승과 온도상승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

었을 때, 수분함량은 제한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기물함량 0%(N0)를 제외한 모든 유기물 구배에서 대

조구보다 처리구에서 생육이 양호하였던 본 연구결과와 상

록활엽수림에 자생하는 죽절초의 특성으로 보아 지구온난

화는 유기물이 없거나 일반적인 산림토양에서는 죽절초의 

생육을 저하시킬 수는 있지만, 유기물 구배에 대한 생태적 

지위폭은 지구온난화 조건에서 2.09%로 약간 넓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6).  

Character
Control Treatment

Moisture Nutrient Moisture Nutrient

Shoot length 0.874 0.828 0.998 0.863 

Leaves number 0.924 0.859 0.979 0.854 

Mean 0.899 0.844 0.988 0.858 

±S.D. 0.035 0.022 0.014 0.007 

Table 1. Ecological niche breadth comparison of 
Sarcandra glabra according to environmental
factor (moisture and nutrient) under control 
and treatment 

Fig 6. Variation of the ecological niche breadth of two
characters of Sarcandra glabra under treatment 
conditions relative to control.

Fig 5. Death rate of Sarcandra glabra according to environmental treatment((a)moisture and (b)nutrient) under control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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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결과에서 CO2농도 상승과 온도 상승에 따른 개체

의 생육은 전반적으로 대조구보다 처리구에서 양호했던 것

을 확인하였고 수분과 유기물에 대한 생태적 지위폭 역시 

넓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면 

죽절초의 생육에 수분과 유기물은 제한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죽절초는 유기물의 함량이 낮은 조건

(0~5%)보다는 약간 높은 조건(10%)을 선호하므로, 외부환

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실에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10%로 조성하여 죽절초의 복원 및 증식을 해야 한다. 또한 

유기물함량이 높은 이들의 자생지인 상록활엽수림을 보호

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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