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4 -

서  언

최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COVID-19 등 대규모 전

염병이 발생하면서 개인의 건강 및 면역증진을 위해 천연물 유

래 건강기능식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ee and Kim, 2021). 천

연물 유래 건강기능식품은 합성화합물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비가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1993년 발표된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자

생식물의 주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자국의 식물

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Eo et al., 2021; Song et al., 2015a). 이러한 사

회적 흐름에 따라, 자국에 분포하는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전통

지식을 통한 소재 발굴과 활용성 증진을 위한 효능평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David et al., 2015; Kang et al., 2019; Zheng 

et al., 2007).

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목표로하

는 형질이 극대화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체 간 교

배를 통해 원하는 형질을 획득하는 교잡육종(Charlesworth, 

2006), 화학약품이나 x-선 및 감마선,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

이육종(Kang, 2023; Kang et al., 2020), 형질 발현 유전자 분

석을 통한 분자육종(Joung et al., 2022), 특정 유전자의 가감을 

통해 원하는 특성을 획득하는 유전자 편집기술(Zhan et al., 

2021) 등 다양한 육종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효율적인 품종 육

성을 위해 자연 집단으로부터 변이의 정도를 파악하고, 목표형

질이 우수한 다양한 유전자원을 선발·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동나무[Sageretia thea (Osbeck) M. C. Johnst.]는 갈매나

무과(Rhamnaceae), 상동나무속(Genus Sageretia)의 식물로 

중국, 일본, 인도 및 베트남 등에 분포하며(Yilin and Schirarend, 

2007),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의 해안가 및 산지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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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Lee, 2003; Lee, 2006). 전통의약적으로 옴과 옻독을 

치유하는데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

국, 일본 등에서는 분재 재료와 같은 관상용으로도 활용하고 있

다(Chung et al., 2016; Chung et al., 2017). 

최근 상동나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증식방법 구명, 자생지 식

생조사, 기능성 평가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상동나무의 증식 및 

식생과 관련 논문은 우량 종묘 생산을 위한 시비 처리 규격화 연

구(Eo et al., 2021), 종자발아 특성 및 식생조사 연구(Song et 

al., 2014; 2015b), 삽목 시기, 용토, 생장조절제에 따른 발근 특

성 연구(Son et al., 2022b) 등이 보고되었다. 상동나무의 기능

성 평가 관련된 연구는 가지 추출물의 대장암 및 폐암 세포 사멸 

효과(Kim et al., 2019b; Kim et al., 2020), 열매 추출물의 항산

화 및 면역반응조절 효과(Eo et al., 2020; Ko et al., 2017) 등 

부위별로 뛰어난 약리효능이 밝혀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의하면 상동나무 부위중 열매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의거 식품원료로 인정되어,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산업적 활

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MFDS, 2024). 그러나, 국내에서

는 일부 지역에 국한해 열매를 이용해 담금주로 활용하거나 생

식으로 식용할 뿐, 재배기술 확립 및 신품종 개발 등 산업적 활

용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Song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득 작물로 기대되는 상동나

무를 대상으로 집단별 토양이화학성과 잎·열매의 생육 특성을 

조사하고, 각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재배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수집하고, 열매형질이 뛰어난 우

량 개체를 선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2023년 5월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자생지 33개소 총 153개체

의 상동나무를 대상으로 시 또는 군 단위로 구분한 10개 집단

(G1: 신안군, G2: 진도군, G3: 해남군, G4: 완도군, G5: 보길도, 

G6: 청산도, G7: 고흥군, G8: 여수시, G9: 제주시, G10: 서귀포

시)의 열매와 잎을 채집하여 실험의 재료로 활용하였다(Fig. 1, 

Table 1).

토양이화학성 분석

토양이화학성은 각 자생지에서 표토를 제거한 근권의 토양

을 100 g씩 3반복으로 채취하여 건조 후 2 ㎜로 체별 후 분석하

였다. 토성은 미국 농무성(USDA)의 입도 분류,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은 Walkley-Black법(Walkley and Black, 1934), 전질소

는 Kjeldahl 황상분 해증류법(Konen et al., 2002)을 이용하였

으며, 토양과 증류수 비율을 1 : 5 (v/v)가 되도록 혼합하여 1시

간 후에 상등액의 전기전도도와 pH를 측정하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 침출법으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RDA, 1988),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pH가 7.0인 1N의 ammo-

Fig. 1. The map of collected S. thea from different habita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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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um acetate를 가하여 원자방출분광광도계(ICP-OES, Quantima, 

GBC scientific equipment Pry. Ltd.,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생육 특성 측정

집단별 생육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엽 특성 중 잎 길이

(㎜), 잎 너비(㎜)를 조사하였고, 열매특성 중 열매길이(㎜), 열

매너비(㎜), 생중량(g) 및 수분함량(%) 등 6가지 항목을 조사하

Table 1. Geographical information of locations where S. thea was collected.

NO Group
Administrative district Coordinate

State City Town  North latitude East longitude

1

G1

Jeollanam-do Sinan-gun Baeksan-ri 34° 52′ 44.8″ 126° 01′ 38.3″

2 〃 〃 Goseo-ri 1 34° 46′ 33.0″ 126° 54′ 59.6″

3 〃 〃 Goseo-ri 2 34° 45′ 03.6″ 126° 54′ 46.1″

4
G2

〃 Jindo-gun Simdong-ri 34° 23′ 46.5″ 126° 08′ 35.4″

5 〃 〃 Dohang-ri 34° 24′ 06.3″ 126° 19′ 48.4″

6

G3

〃 Haenam-gun Hakga-ri 34° 24′ 21.7″ 126° 29′ 24.7″

7 〃 〃 Tongho-ri 34° 19′ 09.1″ 127° 33′ 17.7″

8 〃 〃 Eoran-ri 34° 22′ 41.2″ 126° 30′ 33.1″

9

G4

〃 Wando-gun Mangseok-ri 34° 18′ 16.7″ 127° 44′ 59.0″

10 〃 〃 Sin-ri 34° 19′ 28.8″ 127° 48′ 02.3″

11 〃 〃 Woryang-ri 34° 19′ 14.6″ 126° 52′ 13.3″

12

G5

〃 〃 Docheong-ri 34° 11′ 22.3″ 127° 34′ 32.9″

13 〃 〃 Ipo-ri 34° 10′ 27.4″ 127° 35′ 47.6″

14 〃 〃 Chungdo-ri 34° 12′ 48.2″ 127° 36′ 16.9″

15 〃 〃 Jungtong-ri 34° 10′ 32.4″ 127° 36′ 38.7″

16

G6

〃 〃 Guksan-ri 34° 12′ 3.8″ 127° 54′ 14.4″

17 〃 〃 Ji-ri 34° 12′ 48.7″ 127° 52′ 44.3″

18 〃 〃 Dangnak-ri 34° 10′ 5.8″ 127° 51′ 29.4″

19 〃 〃 Gwondeok-ri 34° 9′ 46.1″ 127° 53′ 59.8″

20

G7

〃 Goheung-gun Songsan-ri 1 34° 36′ 22.1″ 127° 23′ 6.0″

21 〃 〃 Songsan-ri 2 34° 36′ 18.3″ 127° 23′ 32.8″

22 〃 〃 Jangnam-ri 1 34° 36′ 9.5″ 127° 24′ 56.4″

23 〃 〃 Jangnam-ri 2 34° 36′ 57.2″ 127° 24′ 57.4″

24
G8

〃 Yeosu-si Nangdo-ri 1 34° 36′ 47.8″ 128° 32′ 16.8″

25 〃 〃 Nangdo-ri 2 34° 36′ 48.3″ 128° 33′ 59.3″

26

G9

Jeju-do Jeju-si Geumneung-ri 1 33° 22′ 15.8″ 126° 14′ 24.7″

27 〃 〃 Geumneung-ri 2 33° 22′ 15.7″ 126° 14′ 21.8″

28 〃 〃 Jeoji-ri 33° 19′ 31.9″ 126° 17′ 6.3″

29

G10

〃 Seogwipo-si Cheongsu-ri 33° 18′ 52″ 126° 16′ 19.7″

30 〃 〃 Sagye-ri 1 33° 15′ 31.7″ 126° 19′ 21.0″

31 〃 〃 Sagye-ri 2 33° 13′ 27.4″ 126° 18′ 48.4″

32 〃 〃 Hwasun-ri 33° 15′ 50.5″ 126° 20′ 31.4″

33 〃 〃 Haye-dong 33° 14′ 4.5″ 126° 23′ 53.1″



국내 자생 상동나무 표현형 특성조사 및 우량 개체 선발 

- 217 -

였다. 잎과 열매의 길이 및 너비는 디지털 캘리퍼스(CD-200 

APX, Mitutoyo Co., Japan)를 활용하여 측정하였고, 열매의 무

게는 고정밀 분석용 저울(PAG214C, Ohaus co., USA)을 이용하

였다. 또한 열매의 수분함량은 105 ℃ 상압가열건조법을 활용하

여 건조 전 열매 무게 20 g의 건조 후 중량을 측정하여 전후의 

중량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냈다.

열매의 물리적 특성 측정

열매의 물리적 특성 중 경도는 물성측정기(CR-3000EX-S, 

Sun Scientific Co., Japan)를 활용하여 Probe의 직경 2 ㎜, 측

정깊이 4 ㎜로 설정한 후 개소별로 20반복씩 최대 응력을 측정

하였다. 산도는 Digital 과일산도측정기(GMK-835N, G-won 

hitech, Korea)를 활용하여 증류수와 상동나무 열매즙 비율을 

100 : 1로 희석하여 측정하였으며, 당도는 디지털 당도계

(PR-101α, Atago Co. LTD., Japan)를 활용하여 상동나무 열

매즙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을 측정하였다.

우수개체 선발

열매형질 우량개체 선발을 위해 열매길이와 너비, 무게 등 3

개 형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3D 산점도를 그린 후 상위 10%에 속

하는 10개체를 선발하였다. 또한, 열매형질 이외에 품질 우수 개

체를 선발하기 위해 물리적 특성 중 당도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체를 추가로 선발하였다.

통계분석

각 데이터는 평균치 ± 표준편차(means ± SD)로 나타내었

으며, IBM statistics 26 (IBM Corp., New York, USA)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un’s 

Multiple Range Test (DMRT)를 통해 유의수준 5%(p < 0.05)로 

집단 및 개체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잎, 열매, 토양 특성 

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Spearman’s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집단별 토양이화학성

상동나무 자생 집단의 토양이화학성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자생 집단의 토성은 모래 56.3∼85.5%, 미사 

5.2∼23.5%, 점토 6.3∼20.1%로 국내 평균 산림 토성(모래 

41.7%, 미사 41.5%, 점토 16.8%)에 비해 모래의 비율이 높고, 미

사와 점토는 낮은 토성으로 분석되었다(NGII, 2020). 토성 중 

점토의 비율이 높을수록 토양 내 영양물질의 보존에 용이하나 

배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모래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분의 투

과성 및 공기의 통기성에 유리하나 건조와 영양물질의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Nam et al., 1999). Son et al. (2022a)의 연구에 

따르면 상동나무 자생지는 비교적 모래와 미사의 비율이 높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집단별 토성을 분석한 결과 모래

와 미사의 비율이 높고 점토의 비율이 낮은 사양토 또는 사질양

토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유기물함량(OM), 전질소함량(Total 

N) 및 유효인산(Avai. P)은 G9 집단(OM: 23.6%, Total N: 

0.8%)과 G2 집단(Avai. P: 298.5 ㎎/㎏)이 다른 8개 집단에 비해 

높게 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 토양이화학

성들은 식물의 세포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Jung, 2015), 

세포의 압력 유지, 수분조절 및 이온흡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칼

슘(Ca), 마그네슘(Mg), 나트륨(Na) 등과 같은 미량원소(Ouimet 

and Camiré, 1995; Nadeau and Olivier, 2003)는 G9 집단(Ca: 

34.7 cmol+/㎏)과 G10 집단(K: 0.9 cmol+/㎏, Mg: 7.0 cmol+/

㎏, Na: 1.2 cmol+/㎏)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pH는 

5.67 ∼ 7.02로 약산성 또는 중성토양으로 구분되었으며, 양이

온 치환용량(CEC)은 G9 집단(40.9 cmol+/㎏), 전기전도(EC)는 

G2 집단(1.1 dS m-1)에서 높게 확인되었다.

집단별 생육 특성

집단별 상동나무의 생육 특성 조사결과는 Table 3와 같다. 집

단 전체의 평균은 잎 길이 33.1 ㎜, 잎 너비 19.7 ㎜, 열매 길이 

6.48 ㎜, 열매 너비 7.4 ㎜ 열매 생중량 0.3 g, 열매 수분함량 

79.1%을 나타냈다. 생육 특성 중 잎 길이와 너비는 G7 집단(길

이 38.21 ㎜, 너비 23.7 ㎜)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어 전체 평균 

대비 약 15%, 20%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열매의 길이는 G5 

집단과 G1 집단이 각각 7.2 ㎜, 7.1 ㎜로 전체 평균보다 약 11% 

높으며, 열매 너비와 생중량은 G1 집단이 각각 8.4 ㎜, 0.4 g으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열매 내 수분함량은 81.8%로 가장 높

은 G1 집단과 76.6%로 가장 낮은 G4 집단까지 5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집단은 지리적 위치와 생육환경의 차이가 존

재한다. 특히, 위도상 G1 집단(34° 51')과 G10(33° 16')집단까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전라남도 지

역(G1-G8)의 평균온도 13.8℃ 및 평균강수량 1403.6 ㎜, 제주도 

지역(G9, G10)은 평균온도 16.0℃ 및 평균강수량 1820.7 ㎜까지 기

상환경의 차이가 존재한다(Moon et al., 2020). 식물은 동일 종

이여도 빛, 온도 및 습도 등과 같은 주변 생육환경에 응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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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의 변이가 나타나며(Tredennick et al., 2018; Winn, 

1996), 특히 Meier and Leuschner (2008)은 온도와 강우량이 

잎의 증·발산율과 함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간섭 인자라고 

보고하였다. 즉 자생지의 생육환경은 식물의 생장이나 형질상 

변이에 깊이 관여하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생장량 또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동나무의 생육 특성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잎 길이는 너비(r = 0.830, p < 

0.003), 열매 길이는 너비(r = 0.988, p < 0.001), 생중량(r = 

665, p < 0.036), 수분율(r = 0.685, p < 0.029)과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을 뿐 서로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4). 즉 잎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열매의 생육 특성 간 비

례적으로 생장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육 특성, 특

히 잎과 열매 간 생장량의 상관관계는 광합성의 효율이나 개체

별 잎의 캐노피(canopy) 형성 밀도와 같은 조건 등으로 다양한 분

류군에서 보고되고 있다(Falster and Westoby, 2003; Hashemi 

and Khadivi, 2020; Trad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잎과 열매의 크기 특성을 활용한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재배 기술의 확립을 위해서는 잎의 광합성 효율이나 이를 통한 

동화산물의 축적량, 그리고 생육환경 등과 같은 상동나무의 생

장에 간섭하는 다양한 요소의 추가 조사 및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별 열매의 물리적 특성

열매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관능적 관찰이 용이한 크기

나 중량, 모양과 같은 특성도 있지만 맛을 결정짓는 당도나 산도

와 같이 물리적 특성 또한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Massaglia et al., 2019). 또한 열매채소인 토마토나 과

일인 블루베리, 포도 등은 당도나 산도를 비롯한 경도, 색도 또

한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ui et al., 2017; 

Chang et al., 2009). 따라서 상동나무 열매를 대상으로 당도와 

산도, 경도 등 3가지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과 같다. 경도는 열매의 파손 경계지점 측정 깊이인 4 ㎜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평균 0.68 N부터 1.43 N까지의 경도를 

나타냈다(Fig. 2A). G9, G10 집단이 1.43 N으로 평균인 1.07 N

에 비해 약 33% 높은 경도, G3 집단이 0.68 N으로 평균에 비해 

약 36% 낮은 경도를 나타냈다.

산도는 열매즙을 100배 희석하여 디지털 과일산도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B와 같다. 평균 0.97%

에서 0.53%까지의 산도를 나타냈으며, G6 집단에서 0.97%로 평

균 산도 0.75%보다 약 29% 높게 분석되었고, G7 집단에서 

0.53%로 평균에 비해 약 29% 낮은 산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각 

집단별 산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당도는 굴절당도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2C와 같다. 당도는 집단별 평균 12.3° Brix에서 16.8° Brix로 나

타났으며, 상동나무의 열매와 유사한 정금나무(10.4 ∼ 12.7° 

Brix), 블루베리(7.0 ∼ 12.0° Brix) 및 블랙베리(8.9° Brix)보다 

높은 당도를 확인하였다(Song et al., 2015a; Cho et al., 2010; 

Wang and Xu, 2007). 그리고 G7 집단과 G4 집단이 각각 16.8° 

Brix, 16.6° Brix로 평균 14.4° Brix보다 약 17% 높은 당도로 분

석되었으며, G1 집단은 12.3° Brix로 평균에 비해 약 14% 낮은 

당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eaf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S. thea.

LL LW FL FW FE FM

LLz 1.000

LWy 0.830**

(0.003)
1.000

FLx -0.212

(0.556)

0.103

(0.777)
1.000

FWw -0.285

(0.425)

0.055

(0.881)

0.988**

(0.001)
1.000

FEv 0.024

(0.947)

0.244

(0.497)

0.665*

(0.036)

0.634*

(0.049)
1.000

FMu -0.248

(0.489)

-0.127

(0.726)

0.685*

(0.029)

0.709*

(0.022)

0.543

(0.105)
1.000

zLeaf length; yLeaf width; xFruit length; wFruit width; vFruit weight; uFruit moisture regain.



Korean J. Plant Res. 37(2) : 214~224(2024)

- 220 -

토양이화학성 및 생육·물리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토양이화학성과 상동나무의 생육·물리적 특성 간 상관관계

를 확인하기 위해 Spearman’s rank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5). 토양의 특성 중 칼슘(Ca)은 열매길이(r = -0.644, p 

< 0.044), 너비(r = -0.661, p < 0.038), 생중량(r = -0.665, p 

< 0.036)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트륨(Na)는 산

도(r = 0.760, p < 0.011), 양이온치환용량(CEC)는 경도(r = 

0.709, p < 0.022)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상동나무 자생지의 토양이화학성 중 Ca의 함량이 낮

을수록 열매의 크기가 양호하며, Na와 CEC가 높을수록 산도와 

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는 각종 이온의 선택적 투과

성, 열매의 호흡, 에틸렌 발생 및 세포막 파괴 억제 등 열매의 

생리장해를 경감시키지만 과다할 시 길항 관계에 있는 마그네

슘(Mg)을 결핍시킬 수 있다(Choi et al., 2010; Lim, 2005). Mg

는 식물체에서 인산과 탄수화물대사에 작용해 과수의 생장성 

향상 및 낙과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며, 결핍 시 열매의 성숙 시

기 잎의 황화증상으로 인한 광합성률 감소 및 이에 따른 생육 및 

당도 감소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Chang, 2009; Lee 

et al., 2010; Park et al., 2019), 이러한 일련의 현상에 의해 Ca

와 열매 생육특성 간 음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Na와 CEC는 각각 산도와 경도 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

다. 토양 속 Na는 식물의 생육에 있어 필수 영양소는 아니며, 오

히려 토양 속 Na의 농도가 올라가면 식물체 곁뿌리 내피

(endodermis)에서 낙엽산(abscisic acid)이 활성화되어 스트레

스 호르몬으로 작용해 생육의 지연 또는 억제를 야기시킨다

(Duan et al., 2013). 또한 근권의 삼투압이 높아져 수분 및 영양

소 흡수율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지상부의 생육 부진을 

야기시킨다(Yang et al., 2022). 대부분의 과실류는 성숙이 진

행됨에 따라 산도가 감소하는데 지상부 생육 부진은 과실의 결

실 감소와 성숙을 지연시키며(Cha et al., 2007; Kim et al., 

2019a), 자연 분해되지 않은 산도로 인해 Na와의 양의 상관관계

로 분석되었다고 사료된다. 

열매형질 우량개체 선발

대다수의 과실수 품종은 열매의 크기나 당도와 같은 개량형

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소비하는 주체의 선호도

Fig. 2. The phisical properties of S. thea fruit by groups (A. Hardness; B. Acidity; C. Sweetnes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 ± 

SD (n ≥ 10). *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ubstrates for that 

parameter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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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가 있으며, 기존의 상품보다 크고, 당도가 높은 특성을 

지닌 품종일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Chang et al., 2009; Cho 

et al., 2008). 따라서 향후 신규 품종개발을 위해 상동나무 10집

단 총 153개체의 생육 특성 중 열매 길이와 너비, 무게를 활용하

여 3D 산점도를 통해 상위 10%에 속하는 생육 우수 10개체와 물

리적 특성 중 당도를 기준으로 품질 우수 10개체를 선발하였다

(Fig. 3, Appendix 1). 우선 생육 우수 개체의 선발 특성 중 열매

무게는 0.43 ∼ 0.52 g으로 전체 평균인 0.3 g 대비 약 143 ∼ 

173%의 선발효과를 가진다. 또한 각 개체를 살펴보면, G1 집단 

4개체, G2 집단과 G6 집단 각각 2개체, G3 집단과 G5 집단에서 

각각 1개체씩 총 10개체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G1 집단의 고서

리 2지역 3번 개체는 열매 길이 8.4 ㎜, 너비 9.4 ㎜, 생중량 0.56 

g으로 가장 우수한 선발특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품질 우수 10

개체는 당도가 18.8 ∼ 20.6° Brix로 전체 평균 14.4° Brix 대비 

130∼143%의 선발효과를 가지며, 각 개체를 살펴보면, G4 집단 

4개체, G7 집단 3개체, G8 집단 2개체, G10 집단 1개체 총 10개

체로 확인되었다. 이 중 G7 집단 장남리 2지역 1번 개체와 G4 

집단 망석리 2번 개체는 각각 20.6° Brix, 20.4° Brix로 가장 우

수한 선발특성을 나타냈다.

선발 개체를 정리해보면, 생육 우수 개체는 G1, G2, G3, G5 

및 G6집단, 품질 우수 개체는 G4, G7, G8 및 G10집단에 분포하

고 있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생육 우수 개체의 경

우 상기 토양이화학성과 생육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

한 토양 내 Ca농도에 따른 Mg의 길항 관계 및 이에 따른 열매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Ca

Fig. 3. Scatter plot analysis for each S. thea using rowing 

indices and sweetness characteristics.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S. thea.

OM Total N Avai. P K Ca Mg Na CEC EC pH

LL
-0.152z

(0.676)y
-0.103

(0.777)

0.030z

(0.934)

0.104

(0.774)

-0.115

(0.751)

-0.176

(0.627)

-0.517

(0.126)

-0.236

(0.511)

-0.358

(0.310)

-0.152

(0.676)

LW
-0.067

(0.854)

-0.049

(0.894)

-0.018

(0.960)

0.172

(0.634)

-0.237

(0.510)

0.055

(0.881)

-0.466

(0.174)

-0.061

(0.868)

-0.298

(0.403)

0.049

(0.894)

FL
-0.468

(0.172)

-0.486

(0.154)

0.055

(0.881)

-0.178

(0.622)

-0.644*

(0.044)

0.024

(0.947)

0.415

(0.233)

-0.407

(0.243)

-0.462

(0.179)

0.176

(0.626)

FW
-0.552

(0.098)

-0.576

(0.082)

-0.139

(0.701)

-0.350

(0.322)

-0.661*

(0.038)

-0.152

(0.676)

0.231

(0.521)

-0.515

(0.128)

-0.418

(0.229)

0.127

(0.726)

FE
-0.549

(0.100)

-0.579

(0.079)

-0.091

(0.802)

-0.284

(0.427)

-0.665*

(0.036)

-0.122

(0.737)

0.303

(0.395)

-0.512

(0.130)

-0.445

(0.197)

0.085

(0.815)

SW
0.103

(0.777)

0.030

(0.934)

0.345

(0.328)

0.517

(0.085)

-0.018

(0.960)

0.176

(0.627)

-0.116

(0.751)

0.079

(0.829)

-0.164

(0.651)

-0.273

(0.446)

HA
0.588

(0.074)

0.539

(0.108)

0.164

(0.651)

0.350

(0.322)

0.382

(0.276)

0.539

(0.108)

0.553

(0.097)

0.709*

(0.022)

0.358

(0.310)

0.188

(0.603)

AC
-0.055

(0.881)

-0.030

(0.934)

0.370

(0.293)

0.448

(0.194)

-0.115

(0.751)

0.455

(0.187)

0.760*

(0.011)

0.103

(0.777)

-0.115

(0.751)

0.188

(0.603)
zCorrelation coefficient (r) written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between the variables compared. 
yNegative values denote negative correlation and positive values denote positive correlation. Valuesin brackets means P 

value (**P<0.01, *P<0.05).



Korean J. Plant Res. 37(2) : 214~224(2024)

- 222 -

농도를 나타낸 G1, G2, G3, G5 및 G6집단에서 열매의 생육이 

높은 개체들이 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열매의 당도 축

적은 성숙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과 생리적 변화에 의

해 진행되며(Nookaraju et al., 2010), 이는 기상 및 토양 특성과 

같은 조건의 간섭이 수반된다(Moon et al., 2017). 당도를 기준

으로 선발한 품질 우수 개체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상환경의 

측정이 수행되지 않아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

었으며, 토양특성과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성을 나타내는 특성

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 상동나무 자생지의 기상환경 

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상관관계 연구가 수행된다면, 명확한 생

육·물리적 특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상기 연구

의 결과를 통해 다방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신규 품종 개발 및 효

율적인 재배기술의 개발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적  요

상동나무는 약용과 식용, 관상용 등 활용성이 높은 식물이나 

재배기술 및 신품종 육성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상동나무 자생 집단을 대상으로 토양이화학성, 

생육 특성 및 과실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집단별 토성은 

사양토 또는 사질양토로 pH 5.6 – 7.0의 약산성에서 중성 토양

으로 분석되었다. 생육특성 중 잎의 크기는 G7 집단, 과실의 전

체적인 생육은 G1 집단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물리적 특성 중 경도는 G9, G10 집단이 1.43 N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G3 집단이 0.68 N으로 가장 낮게 나타냈

다. 산도는 G6 집단에서 0.97%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G7 집

단에서 0.53%로 가장 낮은 산도를 나타냈다. 당도는 16.8° Brix,

에서 12.3° Brix까지 분석되어 상동나무 과실과 유사한 베리류

인 정금나무나 블루베리, 블랙베리보다 높은 당도를 나타냈으

며, G7 집단과 G4 집단이 각각 16.8° Brix, 16.6° Brix로 가장 

높았고, G1 집단이 12.3° Brix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토양이

화학성과 상동나무의 생육·물리 특성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칼슘과 열매의 길이, 너비, 생중량 간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

를, 나트륨과 산도, 양이온치환용량과 열매의 경도 간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 자생지 토양이화학성

과 생육 및 물리적 특성은 상동나무의 재배 기술 개발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품종개발을 위한 생육 우수 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선발 개체를 

이용한 육종을 통해 식용 및 약용분야에 활용성 높은 신품종 개

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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