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확산 지를 한 맥문동 식재폭 산정 야외실험
권춘근* 이시 ** 이시형***

A Field Experiment Study of Broadleaf Liriope Planting Width 

Calculation for Forest Fires Spread Blocking 

Kwon Chun-Geun, Lee Si-Young, Lee Si-Hyeo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역에 군락으로 서식하는 상록 다년 인 맥문동을 이용한 

장 실험을 실시하여 지표화 방지  확산속도 지를 한 산불 이격거리를 제시하고자 

삼척시 검 산 맥문동 식재지에서 식재지 미식재지 총 4종류의 실험구를 설정하고 실험한 

결과 맥문동 식재지는 미식재지에 비해 1.1-2.9배 산불확산속도 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표화 발생시 산림내로 확산되기  동진화에 필요한 시간(30분)을 감안하

면, 산림인 지 부근의 식재폭은 최소 69m 최  203m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맥문동, 식재지, 미식재지

1. 서 론

  우리나라의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 등의 가연성 물질들이 많이 쌓여 있으며, 경

사가 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서 연소진행 속도가 빨라 속히 확산 시키는 산악형 산

림으로서 산불 발생시 진화가 어려워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산불에 한 연구는 실내실험과 야외실험의 병행에 의해 보다 정 한 산불행태를 추정

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재 우리나라는 모형에 의한 산불확산 실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는 실정이다. 실내실험의 모형에 의한 산불확산 실험은 산불발생 시 정 한 산불확산속도

를 측할 수 있는 요한 수단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Chandler et al(1983)에 의하면 풍속은 산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인자들 의 하나

라고 하 으며, 연료의 수분을 건조시키고, 공기의 계속 인 공 에 의해 연소를 증가시키

고, 풍향과 풍속의 차이는 산불의 행동에 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 Chandler et 

al(1983)는 실제에 있어서 산불 확산은 지피물 층의 집비율에 향을 받을 것이고 본

류 같은 느슨하게 집된 연료는 하게 집된 지피물보다 더 많은 향을 받는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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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n Wanger(1988)는 실내실험에서 산불의 확산속도에 한 경사의 향을 분석하기 

하여 실험을 수행하 고 Nelson et al(1988)은 바람에 의해 유도된 산불의 확산속도를 

평가하기 해 본류, 가지 같은 연료들을 이용하여 실내실험을 실시한 결과 산불의 확

산속도와 풍속의 계는 연료소비, 기 온도, 불꽃의 잔존시간 등과 상당히 한 계

가 있다고 하 다. 

  Burgan(1979)은 산불의 확산속도와 강도를 측하기 해서 연료의 종류, 연료층의 깊

이, 연료입자의 체  표면  비율, 연료입자의 도, 연료의 수분함량, 풍속, 경사 등에 

한 모든 자료들의 유기 인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역에 군락으로 서식하는 상록 다년 인 맥문동을 이용한 실외 실

험을 실시하여 지표화 방지  산불확산속도 지를 한 맥문동 식재폭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 이 있다.

2. 실험방 법

2.1 시험장치

  그림 1은 삼척시 검 산 맥문동 식재지의 야외 실험 장치를 나타낸 그림으로써 왼쪽부

터 맥문동 미식재지, 맥문동 식재지 간격 소 도(30cm), 도(20cm), 도(10cm) 나타

내고 있으며, 각 실험구의 크기는 2.0m × 3.5m × 0.2m로 제작하 다. 

그림  1. 실외 실험장 치 ( 좌측부 터 미식재지, 식재지 3 0, 20, 10c m )

2.1 낙엽  맥문동의 시료  실험조건

  시료의 채취는 소나무 산림내의 낙엽층을 채취하 고, 연소실험 에는 토양 에 낙엽을 

동일한 양 4cm 두께로 깔고 실험을 실시하 다. 맥문동의 경우 인공 식재지에서 채취하여 

토양 낙엽층 에 도별로 소 도(30cm 간격), 도(20cm 간격), 도(10cm 간격) 구

분하여 식재 후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조건은 표 1과 같이 소나무 낙엽(미식재지)과 맥문동(식재지) 두 수종 4종류 실험구

에 해 실험하 다. 낙엽  맥문동 연소실험에서 동일한 수분조건으로 실험 하기 해 

105℃, 24시간 동안 Dry-oven에서 건조시킨 후 수분함유량을 체크한 후 실험을 실시하

다. 소나무 낙엽층의 연료습도는 8% 나타내고 있으며, 소 도의 맥문동의 경우 31%, 

도 맥문동의 경우 52%, 도 맥문동의 경우 90%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 으로 산불

험시기의 낙엽 수분함유량은 15% 미만이므로 이 조건에 맞추어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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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 실험 당시 풍향은 연소 연소실험  정면으로 향할 때 실험을 실시하 고, 풍속은 

평균 1.7m/s 나타내었다. 경사는 35° 조건에 해 실험하 다. 다음의 식 (1)은 연료습도 

분석에 사용된 식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2는 실험 경을 나타낸 것이다.

  


×                (1)

  여기서 는 수분함유량(%), 는 , 은 후 이다.

표 1. 소 나무 낙 엽 과  맥문동 실험조 건

Items

Fuel conditions
Weather

conditions

Test bed

conditions

Species of

tree (2)

FMC

(4)

Direction

to wind

Fallen leave

Thickness

Wind

speed
Slope

Contents

- P. 
densiflora

  (p. d.)

- 맥문동

- p. d.: 8%

- 맥문동(소): 31%

- 맥문동( ): 52%

- 맥문동( ): 90%

forward 4cm 1.7m/s 35°

그림  2. 실외 실험 경( 좌측부 터 미식재지, 식재지 3 0, 20, 10c m )

3 . 결과   고찰

  맥문동 식재지 3종류와 미식재지인 낙엽 연료상 1종류 총 4종류의 실험구를 설정하고 

야외 실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 결과 3.5m 연소상의 평균 도달시간은 미식재지인 낙

엽연료상의 경우 31 , 맥문동 식재지인 소 도의 경우 35 , 도 49 , 도는 90

로 나타나 도가 가장 늦게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연소길이의 경우 미식재

지의 경우 6.8m, 소 도 6.0m, 도 4.2m, 도 2.3m로 나타나 도 실험구의 분당 

연소길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지연의 경우 미식재지에 비해 산불확산속도 

지 효과는 소 도 1.1배, 도 1.6배, 도 2.9배로 나타났다. 도 실험구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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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확산속도 지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외 실험결과

구분 식재거리
3.5m 도달시간( ) 분당

연소길이
(m)

30분
연소길이

(m)

속도지연 
비교평균

식재지

(10cm) 90 2.3 69 2.9배

(20cm) 49 4.2 126 1.6배

소(30cm) 35 6.0 180 1.1배

미식재지 - 31 6.8 203 -

그림  3 . 3 0분 산불 연소 시 확산거리

  그림 3은 산불 30분 연소시 맥문동 미식재지  식재지역의 확산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써 미식재지 실험구는 203m, 소 도180m, 도 126m, 도 69m로 나타나 도 실

험구 지역의 산불확산 지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맥문동 식재지와 미식재지 총 4종류의 야외 실험구를 설정하고 실험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맥문동 식재지는 미식재지에 비해 1.1-2.9배 산불확산속도 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지표화가 산림내로 확산되기  동진화에 필요한 시간(30분)을 확보하기 해서는 

맥문동 식재의 폭을 최소 69m에서 최  203m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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