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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름나물(Menyanthes trifoliata L.)은 무환자

나무목(Sapindales) 조름나물과(Menyanthaceae)

의 다년생 정수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

기 보호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긴 

지하경을 따라 3출엽의 잎이 나고 4∼5월 총상화

서로 되는 흰색의 꽃이 핀다(이창복 1998). 모양

이 아름다워 유럽 등지에서는 정원식물로 사용되

며, 식물사진 애호가들로부터 각광받는 식물이다. 

예로부터 약리적인 효능이 알려져 있어 동서양에

서 건위, 진정제 등으로 사용되었고, 항산화 물질

인 loganin, 항암·항균 물질인 betulinin 등의 유

용물질을 함유 있다(Junior 1989, Huang et al. 

1995, 한국약용식물학연구회 2000).

조름나물은 북방계 식물로서 시베리아,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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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유럽, 북미 등 위도가 높은 곳에 주로 서식하

며, 위도가 낮은 곳에서는 고도가 높은 곳에 주로 

서식한다(Hewett 1964). 한반도에서는 함경북도, 

평안도 및 강원도 등의 산지 습지에 서식한다고 

보고되었다(이창복 1998). 그러나 조름나물의 자

연 서식지는 인위적인 교란과 지구온난화로 축소․
소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알

려진 서식지로는 대암산 용늪과 고성군의 석호가 

있다(최효정과 허권 2009,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 2010).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며 조름나물의 서식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조름나물의 서식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조름나물은 경쟁을 피하는 생존전략을 가진 

종으로 판명되었다(이광문과 김재근 2011a, b). 

즉,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감소하지만 절개지

나 개방수면 등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곳

에서 이들을 보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

었다.

조름나물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는 이들의 증

식이 필요하다. 조름나물은 종자 번식보다 영양번

식이 우세한 종이며, 기존 식생이 있는 곳에서는 

종자의 발아률과 유모의 정착률이 급격하게 떨어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van den Broek and 

Boudewijn 2006). 따라서 지하경을 이용한 삽목

을 통한 증식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삽목 증식은 

무성 증식의 한 방법으로서 적은 비용으로 대량 

증식이 가능하다(Hartmann et al. 1990). 측아는 

마디에서 발달하며, 발달하는 측아의 개수는 지하

경의 길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Haraguchi 1996). 삽목의 경우 새로운 싹과 뿌

리의 발달은 마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름나

물의 삽목 시에는 마디 수와 길이에 따른 효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

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종인 조름나물의 삽목증식

과 관련해서, 삽목 시 지하경의 길이와 마디 수가 

조름나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조름

나물의 효율적인 삽목증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은 2010년 5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 졌다. 

25×40×10cm(가로×세로×높이) 플라스틱 박스에 

모래와 못자리용 상토(동부한농)를 1:1로 섞어 

5cm 두께로 채운 후 항상 침수상태로 두었다. 조

름나물은 지하경의 끝 성장부위를 포함하여 지하

경을 충분히 길게 자른 whole, 지하경의 중간 마

디에서 나온 싹과 뿌리를 포함하는 bud, 그리고 

잎이나 측아가 없고 마디에서 나온 뿌리만 붙어 

있는 지하경인 rhizome으로 나누었다. rhizome은 

다양한 길이가 나오도록 마다사이를 잘라 30개체

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이를 길이 구간 2-4, 

4-10, 10-18cm로 나누면 각각 10개체가 되고, 

마디 수 구간 1-2, 3-10, 11-14개로 나누면 각

각 10개체가 되었다(Table 1). 

각 구간 조건 마다 생존률의 차이를 비교하였

고, 조름나물의 생장을 측정하기 위해 증가한 지

하경 길이, 지하경 길이의 상대생장률, 증가한 지

하경 부피, 지하경 부피의 상대생장률을 구하였

다. 지하경 길이는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지

하경 길이의 상대생장률은 식(1)을 따라 구하였

다. 지하경의 부피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직경을 측정하여 원기둥의 부피로 구하였다. 지하

경 부피의 상대생장률은 식(2)로 구하였다.

지하경 길이의 상대생장률 = 길이증가 × 생존

률 × 1/초기 길이                        (1)

지하경 부피의 상대생장률 = 부피증가 × 생존

률 × 1/초기 부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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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conditions
Average cutting length 

(cm, mean ± 1 SE)
Cutting number

Range of rhizome length (cm)

2-4 3.1 ± 0.2 10

4-10 6.9 ± 0.8 10

10-18 12.7 ± 0.7 10

Range of node number on rhizome

1-2 3.4 ± 0.3 10

3-9 8.6 ± 1.0 10

10-14 12.5 ± 1.1 10

Bud 5.7 ± 0.5 13

Whole 15.5 ± 1.1 20

Table 1. Cutting conditions of rhizomes of Menyanthes trifoliata. 

3. 결과 및 고찰

조름나물은 삽목한 지하경의 길이가 너무 짧을 

경우에는 생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2). 잎 없이 측아가 발달해야 하는 

rhizome 삽목 조건에서는 생존률이 다소 낮아지

지만 비교적 높은 생존률을 나타냈다. 가장 짧은 

길이인 2-4cm에서의 생존률은 50% 정도였고, 

그 이상에서도 70-80%의 생존률을 보였다. 반면 

잎이 있는 경우인 whole 개체 조건에서는 100%, 

bud의 조건에서는 92%의 생존률을 보였다. 

Rhizome의 경우 마디 수가 10개 이상인 10-14

개의 조건에서는 80%가 생존한 반면, 1-2개의 

마디 수가 있는 경우와 3-9개의 마디 수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60%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일

반적인 삽목의 경우 줄기만을 사용하는데 비해, 

본 실험에서는 기존에 지하경에 있던 뿌리를 그대

로 두고 뿌리 채로 삽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름나물은 다른 줄기구조 없이 지하경으로만 이

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삽목 

방법은 조름나물에 적용하기에 자연스러울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지하경을 이용한 삽목 방식은 우

리나라의 희귀종의 삽목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김

귀순 2008, 노나영 등 2010, 송정호 등 2010)에 

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생존률을 나타내 적합한 영

양번식 방법으로 보인다. 

조름나물 지하경의 길이와 부피의 생장은 

rhizome 조건에서 삽목한 지하경의 길이가 길수

록, 마디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삽목한 지하경의 길이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

량은 짧거나 중간 정도일 때 높은 증가량을 보였

다. 조름나물 지하경의 증가 길이를 봤을 때, 삽

목길이에 따라서는 10-18cm 조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증가한 길이는 대략 18cm 정도로 다

른 조건보다 1.5배 정도 높은 값을 보였다(Fig. 

1a). 그러나 길이의 상대생장률 경우에는 2-4cm 

조건과 4-10cm 조건에서 각각 1.8과 1.7 정도로 

유사했으며, 이 값은 대조군인 완전한 개체 조건

이 가지는 값인 1.8과 유사한 정도의 값이다(Fig. 

1b). 생장 길이를 봤을 경우, 2-4cm 조건의 낮은 

생존률에도 불구하고 증식 효율은 대조군과 비슷

하였다. 마디 수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마

디 수가 많아져도 증식 효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부피 증가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다

만 길이 생장과는 달리 rhizome 삽목 조건들의 

부피 생장은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싹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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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피 생장보다도 적은 값을 보였으며 완전한 

개체 조건의 반 이하의 생장을 보였다(Fig 1c).  

부피의 상대생장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 커졌

다. Rhizome 삽목 조건 중에서는 길이로는 

4-10cm 조건에서, 마디 수로는 3-9 마디에서 가

장 큰 생장량을 보였다(Fig. 1d). 

본 연구 결과에서 잎이 있는 whole 개체와 비

교했을 때, rhizome으로 삽목한 조름나물은 부피 

생장보다는 길이 생장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름나물의 생장 특성은 조름나물

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름나물은 다른 식물 종과의 경

쟁을 피해 절개지나 개방수면 등이 제공됐을 때 

생존할 수 있는 종이다(이광문과 김재근 2011). 

따라서 지하경이 길게 뻗어 나오는 것으로서 경쟁

력을 갖는 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길이 증

식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증식 방법은 조름나물의 

정착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길이 증가 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보인 

조건은 2-4, 4-10cm 조건이었으며, 이 중 부피

까지 감안하여 생장량을 고려하면 4-10cm 조건

에서의 삽목 효율이 좋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름나물의 지하경을 위치에 상

관없이 잘라서 실험했다. 그러나 같은 개체 내에서

도 삽목 효율은 다를 수 있다. 홍문기와 김재근

(2012)은 갈대를 대상으로 한 삽목 실험에서 지상

부의 부위에 따라 삽목 효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

혀냈다. 조름나물의 경우 다년생이기 때문에 하나

의 지하경에서도 계절에 따라 형태에 차이가 있으

며 위치에 따라 생성 년도가 다르기도 하다. 그러

므로 조름나물도 부위에 따라 삽목 효율이 다를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위에 따른 삽목 효율을 연

구하는 것은 더욱 효과적인 삽목 방법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후속 연구일 것이다. 홍문기와 김재근

(2011)은 삽목 시에, 종에 따라 효과적인 매질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종이라도 유전 형질이나 채

집 장소 등 다양한 요인이 삽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조름나물의 경우, 

산지 습지와 석호라는 전혀 다른 서식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름나물의 삽목을 통한 정착의 성공

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에서의 개체를 

확보하고, 유전적 차이 및 환경의 차이에 따라 조

름나물의 삽목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

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Cutting conditions Setting number Survival number Survival rate(%)

Range of rhizome length 

(cm)

2-4 10 5 50

4-10 10 8 80

10-18 10 7 70

Range of node number on 

rhizome

1-2 10 6 60

3-9 10 6 60

10-14 10 8 80

Bud 13 12 92

Whole 20 20 100

Table 2. Survival rates by cut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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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Effect of cutting length and node number on the growth of Menyanthes trifoliata rhizome. 

(a) growth length of rhizome, (b) relative growth ratio of rhizome, (c) increased rhizome volume, 

(d) relative ratio of increased rhizome volume (mean ± 1 SE). Dotted lines mean control 

(whole) state.

4. 결  론

조름나물의 지하경 삽목 시 길이 및 마디 수에 

따른 삽목 효율을 비교하여 조름나물의 효율적인 

영양번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길이에 따라

서는 짧은 길이(2-4cm), 중간 길이(4-10cm), 긴 

길이(10-18cm)로 나누었고, 마디 수에 따라서는 

1-2 마디, 3-9 마디, 10-14 마디로 나누어서 생

장 길이와 부피를 측정하였다. 짧은 길이에서는 

다른 길이로 삽목한 조건보다 생존률이 다소 떨어

졌다. 절대적인 생장 길이와 부피는 지하경을 긴 

길이로 삽목한 조건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인 길이 생장의 값은 짧은 길이와 

중간 길이의 삽목 조건에서 더 높았으며, 상대적

인 부피 생장의 값은 중간 길이 삽목 조건에서 가

장 높았다. 마디 수에 의한 생장 경향도 이와 비

슷하게 나타나 많은 수의 마디 수가 증식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름나물은 길

이 생장을 통해 경쟁력을 갖는 종이므로 길이 생

장 효율이 높을수록 좋다. 상대적인 길이 생장에

서는 짧은 길이나  중간 길이로 삽목하는 것이 동

일하게 좋게 나타났으나, 부피 생장을 고려하면 

중간 길이(4-10cm)의 삽목조건이 가장 높은 삽

목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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