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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Note                                       Weed & Turfgrass Science

Weed & Turfgrass Science was renamed from both formerly Korean Journal of Weed Science from Volume 32 (3), 2012, and formerly
Korean Journal of Turfgrass Science from Volume 25 (1), 2011 and Asian Journal of Turfgrass Science from Volume 26 (2), 2012 which
were launched by The Korean Society of Weed Science and The Turfgrass Society of Korea founded in 1981 and 198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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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Spartina 속의 식물은 북남미, 아프리카 및 유럽의 대서
양 연안이 원산지로, 습하고 염도가 높은 환경을 선호하여
주로 갯벌의 조간대와 기수역에 분포하나 내륙의 습지 및
늪지대와 건조한 초원지대에도 분포한다(Peterson et al.,

2007, 2010). 영국 남부 해안 염습지 원산의 Spartina anglica
Hubb. (Barkworth, 2003)는 S. alterniflora, S. densiflora 와 더
불어 세계의 여러 기수지역과 해안에서 생태공학적 용도
로 도입된 바 있으나(Baumel et al., 2002; Chung, 2006;
Hedge and Kriwoken, 2000; McCorry and Otte, 2001),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침입성이 높은 잡초이다

ABSTRACT We have found the plants belonging to the genus Spartina which has not yet been reported for the flora of Korea.
This has been distributed at Dongmak seashore in Ganghwado since 2012. These were identified as common cordgrass (Spartina
anglica C. E. Hubb.) belonging to the family Poaceae, the genus Spartina. It is a perennial halophyte as an alien weed that can grow
in the tidal flat, native to southern England. Here, we named it for ‘Young-guk-Gaet-ggeun-pool’ in Korean refer the origin,
reported the distribution, spreading condition, and botanical characteristics of common cordgrass. In China, Spartina anglica was
introduced in 1963, it was approved that it had benefit in a bioengineering side firstly. But it was known that as a highly invasive
plant to make a monotype meadow of Spartina anglica which has deteriorate the ecological function of saltmarsh. And also it has
another problem that is not easy to eradicate. The spreading of Spartina anglica which was appeared in the West coast of Korea
may threaten severely to the domestic mudflat and estuary ecosystem. For the maintenance of mudflat ecosystem soundly,
continuous monitoring and active eradication pla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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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ridge, 1987; Thompson, 1991; Gray and Raybould,
1997; Kriwoken and Hedge, 2000; Baumel et al., 2001;

Ayres et al., 2004; Levin et al., 2006). 중국에는 1963년도에
도입되어 대미초(大米草)로 불렸고, 중국의 각종 기수지역
과 갯벌에 정착, 확산되면서 해안선 보호에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였다(Chung, 1985; Chung et al., 2004). 그러나 매우
빠르게 갯벌을 피복하고 단일 초지화시켜, 갯벌을 근거로
살아가는 어류, 저서생물, 철새 등의 다양성이 떨어지며 염
습지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등의 위해성이 알려졌다(Tong
et al., 1985; Reise et al., 2005; Cottet et al., 2007; Tian et
al., 2009). 

국내에서는 아직 그 유입과 분포에 대해 보고된 바 없으
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다(환경부고시 제2013-147
호). 2012년에 강화도 갯벌에서 본 식물을 확인한 이래, 그
분포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
적인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처
음 확인된 Spartina anglica의 분포와 식물학적 특성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의 확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였다. 

식물학적 특성

• Genus: Spartina

• Family: Poaceae
• Place of publication: C. E. Hubbard, Bot. J. Linn. Soc.

76:364. 1978.

• 이 명: Spartina× townsendii sensu lato, Spartina× townsendii
fertile amphidiploid, Spartina× townsendii agg (Nehring and
Adsersen, 2006)

• 일반명: common cordgrass, English cordgrass, rice
grass, saltmarsh grass

• 염색체: 2n = 116, 120, 122, 124 (Cambridge Univ., 2010)
• 국 명: Young-guk-Gaet-ggeun-pul (영국갯끈풀) 
• 표본번호: 현지에서 채집하고 표본번호(KEK0001~0006)
를 부여하여 보관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고하는 Spartina anglica Hubb.는 원산지
와 일반명, 원산지에서의 용도 등을 토대로 국명 ‘영국갯

끈풀’로 부르고자 한다. 분포지는 Fig. 1과 같다. 중국에서
는 S. alterniflora와의 경쟁에 의해 성장과 번식율이 감소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ixing and Phillips, 2006; Zhi et al.,
2007).

2013년과 2014년도에 강화도 동막 해변에서 채집한 표본
의 식물학적 세부 특성은 Fig. 2와 같다. 
• 초장: 130~190 cm. 줄기는 비어 있고 마디가 있다. 한
마디의 길이는 약 4.9~5.4 cm 이며 마디는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 

Fig. 1. The study area in Korea. Line indicates S. anglica occurred zone. A: Map of Korea; B: Enlarged map of Ganghwado, arrow tip
indicate the occurred zone of S. anglica; C: S. anglica occurred in three sections; Section 1: N 37.35.612, E 126.27.299; Section 2: N
37.35.653, E 126.26.863; Section 3: N 37.35.591, E 126.2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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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새싹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을 띤다. 잎은 밝은 녹색
이며, 잎 폭은 1~1.5 cm, 길이는 40~50 cm 이다. 윗부분의
가장자리는 살짝 안으로 말린다. 길이 1.5~2.0 mm 의 잎혀
는 붓과 같은 형태로 매우 촘촘하게 밀생하며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꽃: 9월 중순에 개화하고, 화서는 19~35 cm 이다. 수술
은 3개, 2.5~6 mm 이다. 상아색의 꽃밥 주머니는 파열하여 노
란색의 꽃밥이 돌출한다. 수술대 길이는 7~9.5 mm 이다. 진
한 갈색의 세척솔 모양 암술은 3~7 mm 이고 암술대의 길
이는 3~5.5 mm 이다. 종자는 길이 5~8 mm, 폭 0.8~1 mm
이다. 포영의 용골판과 몸체는 0.1~0.3 mm 의 솜털이 밀생

하고, 포영 기저부의 솜털은 0.5~0.6 mm 로 몸체의 솜털보
다 길다. 포영의 끝은 뾰족하나 포영에 까끄라기는 없다.
• 번식: 종자와 뿌리줄기로 번식한다. 뿌리줄기는 속이
비어 있다. 줄기와 연결된 뿌리줄기의 지하부 얕은 곳에서
여러 개의 뿌리줄기가 발생하여 퍼져 나간다. 뿌리줄기는
지하에서 옆으로 뻗거나, 지하 20 cm 이상 깊숙이 들어가
거나, 지면 위로 솟아 새로운 지상부 줄기가 되기도 한다.
뿌리는 수염뿌리 모양이며 본 줄기의 지하부에서 방사상
으로 촘촘하게 발생한다. 
• 생육형: 다년생이나 지상부는 월동하지 못하고 늦가을
에 고사해 이듬해 새싹이 올라온다. 주기적인 해수침입에

Fig. 2. Pictures showing botanical characteristics of S. anglica. A: S. anglica forms colony on mudflat. Dieback of leaf blades and
culms in last winter still remain in Spring; B: Young shoot clearly shows leaf blade characteristics: does not have a midrib; basal is
flat; leaf tips are sharply pointed; C: Leaf blades are light green, young shoots are red or purple. Leaf blades are becoming involute
distally, erect or not; D: Flowering on Sep. 2013; E: Stigma 3~7 mm long, anther 2.5~6 mm long; F: Leaf sheath and collar is red or
purple; G: Salts extracted out on the surface of stem and leaf. Leaf is glabrous; H: Ligules are 1.5~2 mm in long, not seen on outside;
I: Dense fibrous roots; J: Rhizome is hollow, fibrous roots occurred with radiate type; K: Rhizome has fibrous roots on each node; L:
Spikelets weakly appressed, closely imbricate; M: Spikelet 0.8~1.7 mm long, 1~2.5 mm wide, does not have awns; N: Keel and body
of glumes are moderately pubescent with hairs 0.1~0.3 mm long (Photographs were taken by 60 mm F2.8 macro lens); O: Caryopsis
5~8 mm long, 0.8~1 mm wide; P: Stigma connected to caryopsis with fil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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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육 초기부터 완전 침수가 되는 상태임에도 생육과
번식이 왕성하다.

식별을 위한 분류검색 기준

Spartina 속의 첫 번째 분류기준은 잎몸 가장자리의 거칠
거칠함과 매끈함이다(Jeffery, 2012; Barkworth, 2013). 잎몸
가장자리가 매우 거칠거칠한 것에는 S. densiflora, S. pectinata,
S. gracilis, S. patens가 있고, 잎몸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가
끔 적은 수의 흐트러진 돌기가 있으나 많지 않은 것에는 S.
alterniflora, S. anglica, S. × townsendii 등이 있다. S. anglica는
소화서의 길이가 2~24 cm 이며 일반적으로 화서의 축에 느
슨하게 밀착되어 있거나 축에서 벌어지며, 뒤틀려 있지 않
다. 포영은 직선 형태이며 포영의 용골판과 몸체 전체는 보
통 0.1~0.3 mm 의 밀생한 솜털로 덮여 있고, 솜털의 길이
는 0.6 mm 까지 자라기도 하며 소화서는 1~12개이다. S.
alterniflora는 포영의 몸체에는 털이 없고 포영의 용골판에
만 털이 있다. 포영의 몸체에 털이 있는 경우, 아주 성기게
솜털이 있고(Stace, 1991) 소화서는 3~25개이다. 
포영의 용골판과 몸체에 밀생한 솜털이 있어 S. anglica
와 비슷하나 잎혀의 길이, 꽃밥의 길이, 성숙시 꽃밥의 벌
어짐에 차이가 있어 다른 종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S.
anglica는 잎혀의 길이 2~3 mm, 꽃밥의 길이 5~13 mm, 성
숙시에는 꽃밥이 벌어지며, S. martima는 잎혀의 길이
0.2~0.6 mm, 꽃밥의 길이 3~6.5 mm, 성숙시에는 꽃밥이 벌
어진다. S. × townsendii는 잎혀의 길이 1~1.8 mm, 꽃밥의 길
이 5~10 mm, 성숙시에도 꽃밥이 벌어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잎몸의 가장자리가 매우 거친 것들은 뿌리줄기의 발달상
태도 중요한 분류검색 기준이 된다. S. spartinae는 화서가 매
우 밀착된 소화서로 구성되어 화서의 외양이 매끈하며 뿌리
줄기가 없다. S. densiflora와 S. bakeri는 소화서가 강하게 벌
어져있어 화서의 외양이 매끈하지 않고 뿌리줄기가 없거나
짧고, 줄기는 단단한 매듭모양의 기저부에서 다발로 자라는
데 S. densiflora는 윗포영에 1개의 잎맥이 있고 S. bakeri는 윗
포영에 3~4개의 잎맥이 있다. 흰색의 뿌리줄기가 발달한 것
에는 S. gracilis와 S. patens가 있는데 이들은 윗포영에 까끄
라기가 없거나 2 mm 정도의 까끄라기가 있으며 S. gracilis는
포영 용골판에 0.5~0.8(~1) mm 의 뻣뻣한 섬모가 있고 낱꽃
의 길이가 윗포영과 거의 같고, S. patens는 포영용골판이
0.1~0.2 mm 의 이빨 모양돌기로 거칠거칠하고 낱꽃의 길이
가 윗포영 보다 짧다. 밝은 갈색 내지 갈색 빛이 도는 자주
색의 뿌리줄기가 발달한 것은 S. pectinata이며 이것은 윗포
영에 3~8 mm 의 뚜렷한 까끄라기가 있다. 

생태 및 피해

주기적 침수가 일어나는 저조선에서 만조선까지 모두 분

포한다. 줄기, 잎을 통해 염분을 배출하는 염생식물이다. 개
체로 발생하나 점차 원형 집락을 형성하고, 개개의 원형 집
락은 단일화된 대형 단일 집락을 형성한다. 2014년 현재
영국갯끈풀(S. anglica)은 강화도의 동막 해변에 소수의 집
락이 형성되어 있고, 동막 해변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대규모의 집락이 형성되어 있어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2012
년 이전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갯끈풀을 포함한 Spartina 속 식물의 갯벌 및 기수역
침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Spartina 속 식물은 지상부의 밀집 생장으로 피복이
빠르고 뿌리의 결합에 의해 토양을 고정시키므로(Christiansen
et al., 2000) 해안선 보호를 위한 생태공학적 용도로 여러
나라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염생식물을 대
체하여 갯벌이 Spartina 속 단일 종으로 초지화되어 갯벌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하고 지하의 뿌리와 뿌리줄
기의 연결이 그물처럼 밀집되면서 저서 생물 서식에 부적
합한 환경으로 바뀐다(Normile, 2004). 또한, 방대한 뿌리
와 밀집한 줄기가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고, 침전물을 가
두어 갯벌 표고를 높여 갯벌은 육상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Daehler and Strong, 1994; He et al., 2011).
이런 결과는 갯벌에 의존하는 조류와 철새에 불리할 뿐 아
니라 인간의 갯벌 이용에도 문제가 되며, 갯벌의 위락적 기
능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Spartina 속 식물에 의한 사
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Daehler and Strong, 1996; Mooney
et al., 2005)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영국갯끈풀
의 분포 확인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방제

Spartina 속 식물의 제거를 위해 외국에서는 손 또는 삽
을 이용하여 직접 뽑아내거나 태워서 제거하는 물리적 방
법, 봄철에 직경 1~10 m 이내의 작은 군락의 줄기를 베어
내 검정비닐로 완전히 피복한 후, 약 4개월 정도 경과시켜
제거하는 햇빛 차단 방법, 연 8~9회 반복 제거하며 특히
가을에 새싹을 뿌리 깊이까지 완전히 베어내는 방법, 점토
나 준설물로 매립하여 제거하는 방법(Yuan et al., 2011), 이
식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Grevstad
et al., 2003), 비선택성 제초제인 Glyphosate 또는 Imazapyr
를 썰물시에 살포하여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 등이 적용되
고 있다(Kim, 2002). 
본 속의 식물은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하여 씨앗 또는 베
어낸 후 뿌리나 뿌리줄기가 붙어있는 작은 식물 조각들이
조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정착하여 번식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도 발생하고 있어 근절이 매
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1999; Mateos-Naranjo
et al., 2012). 중국에서는 이미 위해성이 알려졌고,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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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정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NIES, 2015) 특정
외래생물로 정해져, 일본의 외래생물법(MEJ, 2015)에서도
수입, 이동, 보관 등이 금지되어 있다. 본 식물은, 국내에서
최초 확인 이래, 매년 그 분포가 넓게 확대되고 있어 국내
생태계의 건전한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른 지역에도 침입되었을 가능
성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
감시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요 약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은 영국 남부해안 원산의 다
년생 염생 잡초로, 2012년 강화도 동막 해변에서 분포가
최초로 확인되었다. 이에 분포 및 확산실태를 보고하며 식
별을 위한 식물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Spartina 속은 중
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생태공학적 측면
의 장점이 인정되었으나, 갯벌을 단일 초지화시키면서 염
습지의 생태적 기능을 상실시키는 침입성이 강한 식물로
알려졌고, 제거가 쉽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에서 출현한 영국갯끈풀의 확산은 국
내 갯벌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극
적인 제거방안 수립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주요어: 강화도, 염생식물, 외래잡초, common cord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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