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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떤 지역에서의 생물의 분포는 그 지역에서의 환경조건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환경요인 중에서도 강수량과 온도
는 식물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Woodward 
1987). 한반도는 1,500 mm 이상의 강수량과 계절에 따라 뚜렷한 
기온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으로, 냉온대성 낙엽활엽수림
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발달하고 있으며, 남해안과 일부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하고 있다

(Kim 1992). 이러한 상록활엽수림의 제한적 분포는 겨울철 기온 
분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Yim and Kira 1975). 
식물세포가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때 기온이 빙점 이하로 

떨어지면, 세포내에서 동결이 일어나 세포가 파괴된다(Sakai 
and Larcher 1987). 뿐만 아니라 얼음이 세포 바깥에 형성된다 
하더라도 주변의 수분포텐셜이 저하하여 세포로부터 물이 빠

져 나감으로서 세포는 건조 상태와 같은 향을 받게 되어

(Burke et al. 1976), 겨울 동안 기온이 0℃ 이하로 지속되는 지역
에서는 잎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Sakai and Larcher 1987).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상록활엽수의 분포는 온도의 계절적 변

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화석연료 과다 
소비에 의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지구 온난화의 

진행은 식물분포를 변화시키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Collatz et al. 1998, Schwartz et al. 2001, 
Tanja et al. 2003, Badeck et al. 2004, Scheller and Mladenoff 
2005).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 식물종의 보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식물들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겨울철에도 잎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활엽수

에 대한 생리생태학적 연구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한반도의 

식물 거동을 파악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록활엽수에 대한 연구는 식생학적 연
구 조사가 일부 행하여졌지만(오 1994, 오와 조 1996), 개개의 
식물종의 종 특성에 관한 생리생태학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상록활엽수림을 대표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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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온 변화와 함께 해석함으로서 두 종의 겨울철의 저온과 

건조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식물 종의 거
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식물 종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상록활엽수인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를 선택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나무는 전라남
도 완도군 백운산에 위치한 완도 수목원의 해발 400 m 부근
(126° 50′E, 33°23′N)의 남쪽 사면에 분포하는 식물들 중에서 
선발하 다. 공시목으로 사용한 나무들은 흉고 직경이 약 20 cm 
전, 후의 붉가시나무 그리고 흉고 직경이 약 25 cm 정도의 구실
잣밤나무들 중에서 건강한 나무를 골라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방 법
광에 잘 노출되어 있으며, 성숙한 잎이 많이 달린 가지를 잘

라 미리 물을 채운 플라스틱통에 넣고, 물관의 물기둥을 끊어
지지 않게 하여 연구실로 옮긴 후, 상온 하의 암소에서 플라스
틱 백으로 덮어 12시간 동안 충분히 흡수시켰다. 그 후 가지에 
달린 잎 중에서 성숙한 잎의 엽병을 절단하여 압력통(PMS, 
Oregon, USA)에 넣고, 압력을 가하여 절단 부위로부터 수액이 
나올 때의 압력을 그 때의 잎의 수분포텐셜로 하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압력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엽병의 끝에서 나온 

수액 삼출량을 측정하여 압력과 삼출량의 관계로부터 Pressure- 
Volume(P-V) curve를 완성하여 잎의 수분 상태의 해석에 이용하
다(Tyree and Hammel 1972, 한 1991). 측정이 끝난 잎은 80℃에
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건량을 측정하여 잎의 상대함수량을 구
하 다. 측정은 3회에서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 으

며, 재료의 채취는 1995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일주일 단위
로 실시하 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가 진행된 기간의 완도측후소의 10년 간의 기상 자료
를 보면, 강수량의 약 90% 정도가 3월에서 10월에 집중되어 있
으며, 11월부터 2월까지의 4개월간은 극히 적은 양의 강수량만
을 기록하고 있다(Fig. 1). 또한 기온이 높게 상승하여 대기의 
수증기 요구도가 큰 5월부터 9월까지는 기온 상승에도 불구하
고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대습도를 유지하 다. 반면, 10
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는 강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70% 이
하의 낮은 습도를 나타내어, 이 기간 동안 식물의 수분 스트레
스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일평균기온은 대부분 0℃ 이상이지만, 

0℃에서 －3.0℃까지의 최저 기온을 나타낸 날도 20일 정도 되
었다(기상청 1995). 이들 결과는 겨울철 동안 상록활엽수에 수
분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동해는 아니라 하더

Fig. 1. Seasonal changes in mean precipitation (upper) and mean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lower) measured at Wando 
meteorological station during 10 years from 1986 to 1995. 

라도 저온에 의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
서 이들 장소에 분포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는 겨울철 수분 스트

레스와 저온에 대한 어떤 적응기작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토양이 저온 하에 놓이거나, 저온에 민감한 식물이 저온 스
트레스 하에 놓이게 되면 수분 스트레스 때와 유사한 생리적 

장애현상을 나타낸다(McWilliam et al. 1982, Pavel and Fereres 
1998, Flexas et al. 1999, Vernieri et al. 2001). 그러나, 저온 스트
레스에 민감한 식물도 적절한 수분 스트레스를 미리 경험하게 

하면 저온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내기도 한다(Kita-
gawa and Yoshizaki 1998). 수분 스트레스나 저온 스트레스의 저
항성에는 식물호르몬인 Abscisic acid(ABA)나 세포의 삼투적 특
성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지만(O'Neill 1983, Bravo 
et al. 1998) 저온 스트레스에 있어서 ABA의 작용에 대해서는 이
론이 있는 반면(Bravo et al. 1998, Vernieri et al. 2001), 삼투조절
이 수분 스트레스나 저온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의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의 삼

투 포텐셜의 변화를 보면, 두 종 모두 세포가 최대로 팽윤되었
을 때(OPsat)와 원형질 분리가 시작되는 점(OPtlp)에서의 삼투 포
텐셜이 기온의 저하와 함께 감소하 다(Fig. 2). OPsat는 세포 내

의 수액량과 용질의 osmole 수로 결정되며, 겨울이 가까워질수
록 OPsat이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동해가 발생하기 쉬운 늦가을
에서 초겨울에 걸쳐서 발생하는 수분 결핍 시의 팽압의 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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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성이 강할수록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최대 
팽윤시 삼투 포텐셜이 11월보다 12월에 －0.56 MPa 저하하 으

며, 구실잣밤나무도 －0.74 MPa 저하하 다. 이러한 삼투 포텐
셜의 변화와 함께 잎의 건중량 당의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Ns/DW의 값도 두 종 모두에서 증가하 다(Fig. 3). Ns/DW는 단
위 건물량 당 삼투적으로 작용하는 용질의 양으로, 이들 값의 
증가는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기온 저하와 함께 삼투

조절물질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삼투조절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Figs. 2, 3). 
여름철 Quercus 속의 낙엽활엽수에서 측정된 Ns/DW의 값은 

졸참나무 0.66, 상수리나무 0.99~0.69, 신갈나무 1.12로 종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며(Kwon and Pallady 1989, 한 1991), 같은 종에
서도 잎이 성숙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Parker et 
al. 1982, Han and Choi 1986). 식물이 수분 스트레스나 저온 스트
레스 하에 놓이게 되면 일부 식물은 가용성 탄수화물, 아미노산, 
저분자 질소화합물 혹은 수용성 단백질을 세포 내에 축적하여 

삼투조절을 행한다(Richiter and Kikuta 1989, Xin and Li 1993). 특
히, 상록수와 같이 겨울철에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기온이 
0℃ 이하로 저하하기 전에 잎의 조직 속에 가용성 탄수화물과 
같은 삼투조절 물질을 축적함으로써 저온 스트레스에 의한 수

분 스트레스나 내동성에 대한 저항성을 높인다(O'Neill 1983, 

Fig. 2. Changes of leaf osmotic pressure a turgid state (OPsat) and tur-
gor loss point (OPtlp) of Quercus acuta and Castanopsis cuspi-
data var. sieboldii. Data points represent means ± SE (n=3 to 5).

Fig. 3. Changes of osmoles of solute per dry matter (Ns/DW) in Quer-
cus acuta and Castanopsis cuspidata var. sieboldii. Data points 
represent means ± SE (n=3 to 5).

Pollock and Lloyd 1987, Hincha 1989, Kontunen-Soppela and Laine 
2001). 
삼투조절을 통하여 세포의 삼투포텐셜이 낮아지면 빙점이 낮

아져 저온 하에서도 상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분 스트

레스 하에서도 팽압의 유지가 가능하여 광합성이나 생장과 같

은 생리적 작용을 지속시킬 수 있다(Sakai and Larcher 1987). 본 
조사지의 서식지 기상 조건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붉가시나무
와 구실잣밤나무는 저온스트레스와 더불어 겨울 동안 수분 스

트레스의 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1). 토양수분이 충
분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도 잎의 광합성 동안, 증산속도가 흡수
속도를 초과함으로서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는 발생한다

(Schulze et al. 1987). 증산에 의해 잎의 함수량이 감소하면 잎의 
수분포텐셜이 저하하고, 수분포텐셜의 저하는 생장의 정지, 기
공폐쇄, 광합성 저하 및 식물의 고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단계의 생리작용에 향을 미친다(Hsiao 1973). 그러나 수분 스
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잎의 생장이다(Boyer 
1970). 따라서 식물체가 수분 스트레스 하에서 어떻게 팽압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은 식물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된다. 식물
체가 수분 스트레스 하에서 팽압을 유지하는 방법은 삼투조절

을 행하는 방법과 세포벽의 특성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다. 세
포벽의 탄성 특성을 나타내는 Emax는 붉가시나무에서 보다 구

실잣밤나무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Fig. 4). 또한 붉가시나
무에서는 Emax가 기온의 저하에 따라 감소하 으나 구실잣밤나

무는 실험 기간을 통하여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Emax의 

값이 작으면 세포벽의 탄성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
성을 가진 잎은 수분 포텐셜이 감소할 때 팽압을 유지하기가 

쉽다(Doi et al. 1986). 그러나 같은 종이라도 잎의 연령, 생육단
계에 따라 Emax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Roberts et al. 1981), 11월
에서 12월로 갈수록 수분포텐셜 저하에 대해 압력 포텐셜을 높
게 유지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에서의 팽압유지 능력에

는 두 종의 삼투 조절능력과 세포벽 특성 모두가 반 된 것으

로 판단된다(Fig. 5). 따라서,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는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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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bulk modulus of elasticity of Quercus acuta and 
Castanopsis cuspidata var. sieboldii. Data points represent 
means ± SE (n=3 to 5).

Fig. 5. Relationships between leaf water potential and leaf pressure 
potential of Quercus acuta (upper) and Castanopsis cuspidata 
var. sieboldii (lower) during early winter.

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점진적인 삼투조절과 세포벽 특성에 

의해 내건성과 내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상록활엽수의 보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겨울동안 서식지

에서의 생리기능에 향을 미치는 저온 스트레스와 수분 스트

레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적  요
상록활엽수의 저온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과 내건성을 파악

하고자 대표적인 상록활엽수인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의 

초겨울 비교 수분 관계 특성을 기온 변화와 함께 해석하 다. 
10월 이후 강수량과 기온이 급격하게 감소하 으며, 이러한 감
소에 대해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는 세포 내 용질의 양을 

증가시켜 삼투 포텐셜을 저하시키는 삼투조절을 행하 다. 그 
결과, 두 종 모두 원형질 분리점과 팽윤 상태에서의 삼투 포텐셜
은 11월에서 보다 12월에 더욱 낮은 값을 기록하 으며, 이러한 
삼투조절 능력은 같은 수분 포텐셜에서도 11월보다 12월에 더
욱 높은 팽압을 유지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구실잣밤나무는 
이러한 삼투조절 능력에다 붉가시나무에 비해 세포벽 유연성을 

높게 가짐으로서 겨울철의 저온 스트레스와 수분 스트레스 하

에서 팽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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