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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부쉬 블루베리의 품종별 화기 특성 및 형태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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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rphology and characteristics of floral organ in highbush blueberry cultivars were studied to select suitable 
cultivars of highbush blueberry for domestic cultivation. The stamen consists an anther and a tape-like hairy filament with 
well-developed trichomes. When the anther was opened, the wall of anther was not dehiscent, and pollen grains were 
discharged into two tubes. Pollen was mature tetrad type without being separated after meiosis (Late March). The number 
of pollen granules per anther was 400~1,300, the germination rate was higher in the cultivars having many pollen grains. 
Pistil was composed of five carpels and a shipper without separate part. The number of ovules per ovary was 39~67, 
therefore, the coefficient of ranged from 11.6 to 31.0%. The seed pod formation by combination of ‘Bluejay’ and 
‘Sharpblue’ was higher in the cross-pollination than in the self-poll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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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맛으로 소비하는 식품 소비에서 

플라보놀, 페놀, 안토시아닌과 같은 폴리페놀류가 많이 함유되

어 있어 기능성이 뛰어난 과실이나 채소에 대한 소비 형태로 바

뀌면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현재 블루베리의 국내 재배면적은 1,516 ha로 추정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50% 정도가 친환경 재배인 것으로 조

사되어(Park et al., 2013; Song, 2012) 블루베리가 국내 소비자

들 사이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블루베리에 관한 국내 연구는 가공 방법과 기능성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해 재배 기술 관련 

연구는 번식법(Lee and Lee, 2001), 수분생리(Kim et al., 2004), 

차광스트레스에 따른 생육 및 과실 특성(Kim et al., 2011), 화아

분화 특성(Bae et al., 2006) 등에 한정되어 있다.

블루베리와 같은 산앵두나무속(Vaccinium) 식물은 유전적

으로 자가화합성인 종과 자가불화합성인 종이 있으며, 품종 내

의 자가불화합성 종의 유전적 비율에 따라 자가 임성률이 달라

진다(Lang and Danka, 1991). 국내에서 주로 재배중인 하이부

쉬 블루베리 품종은 자가화합성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 품종을 

식재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하이부쉬 블루베리 픔종

의 대부분이 자가 화합성이나 자가 교배보다 타가 교배 시 수정

률이 높고 종자 수도 많다고(El-Agamy et al., 1981; Lang and 

Danka, 1991) 보고된 바 있으며 자가 및 타가 교배에 따른 착과

율에는 영향이 없으나, 종자 수가 많은 과실이 일찍 성숙하고 과

중이 무거워 수확량이 증가한다는(Brewer and Dobson, 1969) 

보고가 있다.

생산량에 중요한 인자인 착과율은 꽃 모양의 화관 폭이나 공

열개의 정단과 주두와의 거리 등과 같은 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ck and Mainland, 1971; Suzuki and 

Kawata, 2001). 산앵두나무속 식물의 꽃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

하고(Lyrene, 1994a)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의 꽃은 종형(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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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ulate) 또는 호형(urceolate)으로 은방울꽃과 비슷하다(Lee, 

1989). 일반적으로 하이부쉬 블루베리의 꽃은 래빗아이 블루베

리의 꽃보다 작으며, 화주 길이도 화관 정단의 높이와 비슷하며 

돌출되지 않는다(Lyrene, 1994b). 또한 대부분의 식물에서는 

약이 성숙되었을 때 약벽이 종으로 열개되어 화분이 배출되지

만, 산앵두나무속 식물의 경우에는 정단부에 관 모양의 열개부

를 갖는 공열개(poricidal dehiscence)인 점이 독특하다(Bhojwani 

and Bhathagar, 1974; Eck and Childers, 1966). 블루베리 꽃

은 약의 공열개 부분이 주두와 거리가 멀고, 주두는 깔때기를 뒤

집어 놓은 모양이기 때문에 자가 수분보다는 벌에 의한 타가 수

분이 유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Ritzinger and Lyrene, 1999). 약 

내의 화분립은 방화곤충의 날갯짓에 의해 약벽에 진동이 전달

되어 그 영향으로 관을 통해 배출되어 곤충의 몸에 부착이 되지

만, 직접 주두에는 부착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자가 수분을 

방해하고 방화 곤충에 의한 타가 수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진화

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Eck and Mainland, 1971; Lyrene, 1994b; 

Ritzinger and Lyrene,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도입한 하이부쉬 블루베리 품종을 대상으

로 품종별 화기 특성을 형태 해부학적으로 관찰하여 고품질 과

실 생산  개발을 위한 국내 적합 품종 선발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

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포장 조성 및 관리

3년생 삽목묘 하이부쉬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L.) 8품종을 원광대학교 과수원에 재식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

다. 재식 품종은 하이부쉬 블루베리로 ‘Bluecrop’, ‘Sunrise’, 
‘Bluejay’, ‘Spartan’, ‘Dixi’, ‘Jersey’, ‘Rancocas’ 등 7품종과 난

지형(southern type) 하이부쉬 블루베리인 ‘Sharpblue’ 1품종 

등 8품종이었다. 

점토가 많이 포함된 식양토의 과수원 토양에 재식 전에 퇴비 

1톤/10a과 복합비료(2212-12) 150 ㎏/10a을 넣은 후 깊이 50 ㎝ 
정도로 경운하였다. 재식열은 남북 방향으로, 재식구덩이를 폭 

50 ㎝, 깊이 50 ㎝로 판 후 피트모스와 겉흙을 1:1로 혼합하여 

2 × 1.5 m 간격으로 재식하였다. 재식열에 전정지 파쇄목을 멀칭

하였고 재식열과 열 사이에는 잡초 방제용 네트(weed stop)를 

피복하였으며, 재식열에 발생하는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였다.

관수는 점적관수장치를 설치하여 신초 신장기부터 과실 성

숙기까지 3일 간격으로 강우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을 주어 나

무가 건조하지 않게 하였다.

새로부터의 과실 피해를 막기 위해 낙화기부터 과실 수확기

까지 망 눈금 폭 30 × 30 ㎜, 망사 두께 0.6 ㎜의 그물망을 설치

하였다.

형태적 화기 특성

4분자 화분(tetrad pollen)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개

화 1개월 전인 3월 중순부터 개화 시까지 5일 간격으로 꽃눈을 

채취하여 formalin-acetic acid-alcohol (FAA) 고정액에 넣어 

보관하였다. 고정액에 보관한 시료를 진공 펌프로 내부 공기를 

뽑아 낸 후 9단계로(70, 75, 80, 85, 90, 95, 100, 100, 100%) 에

탄올을 이용해 탈수시켰다. 탈수시킨 꽃눈을 n-butanol과 soft- 

paraffin이 1:1로 섞인 시험관에 넣고 60
o
C 항온기에서 1~3시간 

처리한 후 soft paraffin(melting point (m.p.) 46~68
o
C)에 꽃

눈만 옮겨 넣어 항온기에서 하룻밤 방치하였다. 녹인 hard 

paraffin (m.p. 56~58
o
C)에 꽃눈을 옮겨 12시간 이상 처리한 후 

조직을 hard paraffin과 함께 포매 상자에 부어 표면에 얇은 막

이 생기면 찬물에 신속히 넣어 굳혔다. 완전히 굳으면 포매 상자

를 떼어 내고 꽃눈이 잘 보이도록 사다리꼴로 다듬은 후 마이크

로톰으로 10 ㎛ 두께로 연속 절편을 만들었다. 젤라틴 풀을 칠하

여 건조시킨 슬라이드 글라스에 4% formalin 용액을 떨어뜨린 

후 액 위에 절편을 올려 잘 핀 후 58
o
C에서 24~48시간 건조시켰

다. 파라핀을 용해시킨 후 1% Safranin과 0.5% fast green으로 

이중 염색하여 광학 현미경 대물 렌즈 10배에서 디지털 카메

라로(WB2000, 삼성, 한국) 촬영하여 관찰하였다(Berlyn and 

Miksche, 1976; O'Brien and McCully, 1981).

수술과 암술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해 FAA 고정액에 보관한 

꽃을 진공 펌프로 내부 공기를 뽑아 낸 후 에탄올(50, 75, 90, 

95, 100%)로 탈수시켜 isoamyl acetate 전처리하였다. 액화 이

산화탄소로 임계점에서 건조한 후 0.1 mb에서 180초간 금 코팅

한 후 주사 전자 현미경(SEM; JSM-5410, JEOL. Tokyo, Japan)

으로 관찰하였다(Bae and Kim, 2002). 건조된 4분자 꽃가루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스터브에 올린 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금으로 코팅한 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품종별 특성 비교

조사 품종은 하이부쉬 블루베리 4년생 ‘Bluecrop’, ‘Bluejay’, 
‘Dixi’, ‘Jersey’, ‘Rancocas’, ‘Sharpblue’ ‘Spartan’, ‘Sunrise’ 
등 8품종이며, 품종별 화총 당 꽃 수를 조사하였다. 

소화의 특성으로는 화경 길이, 꽃받침 수와 길이, 화판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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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er of ‘Bluecrop’ blueberry cultivar (A), photomicrograph of cross section (x4) of ovary (B), tetrad pollen before meiosis 
(C), after meiosis (D), proximal style (F), tetrad pollen (H), and during germination (J), and viewing under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stamen (E), stigma (G), and tetrad pollen (I) in highbush blueberry. a, anther: f, filament; ㎜, microspore mother cell; 
o, ovule; os, open space; pt, pollen tube; s, stigma; t, tapetum; tp, tetrad pollen.

이와 폭 등을 조사하였다.

수술의 특성으로는 수술 수와 길이, 약당 꽃가루 수, 꽃가루 

발아능력을 조사하였다. 꽃가루 수는 광학 현미경(BX50F-3, 

Olympus Optical CO., Ltd., Japan) 하(4 ×)에서 슬라이드 글

래스 위에 수술을 올려 놓고 커버 글래스를 덮은 다음 약벽을 두

드려 꽃가루관으로 빠져 나온 전체 수를 조사하였다. 꽃가루 발

아는 10% sucrose와 1% agar 기본 배지에 20 ㎎/L H3BO3와 30 

㎎/L Ca(NO3)2·4H2O를 첨가한 배지(Kwack, 1965)에서 3시간 

발아시킨 후 발아 정도에 따라 무(-), 소(+), 중(+++), 다

(+++++) 등으로 구분하였다.

암술 특성으로는 화주 길이와 자방 내 배주 수를 조사하였다. 

자방 내 배주 수는 자방벽을 칼로 절단 후 각 심피 당 배주 수를 

조사한 후 합하였다.

자가 및 타가 수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화된 꽃수가 많았

던 ‘Bluejay’와 ‘Sharpblue’를 대상으로 개화 전에 실내에서 미

리 개약시킨 두 품종의 꽃가루로 꽃봉오리 상태에서 꽃잎을 제

거한 후 두 품종 간에 인위적으로 자가 및 타가 수분시켰다. 인

공 수분시킨 과실은 품종별로 적숙기에 1차 수확한 과실을 대상

으로 과실 크기와 무게, 종자 수, 가용성고형물 등을 조사하였

다.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디지털 굴절당도계(PR-100, Atago 

Co., Ltd., Japan)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하이부쉬 블루베리의 화기 형태를 현미경 상으로 관찰한 결

과 수술의 화사(filament)는 판형이었고 모용이 잘 발달되어 있

으며, 약은 2엽(lobe) 4실(locule)이었고, 각 엽에 공열개가 관

으로 이루어져 있었다(Fig. 1C, D, E). 블루베리의 꽃가루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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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ameter, length, size, and L/D ratio of flower, pedicel length, and number and length of calyx in highbush blueberry 
cultivars

Cultivar
Flower

Pedicel length (㎜)
Calyx

Diameter (㎜) Length (㎜) Sizez (㎣) L/D ratio Number Length (㎜)

Bluecrop 7.4 ± 0.14y  9.7 ± 0.11 417.2 1.31 6.5 ± 0.28 5.2 ± 0.13 4.9 ± 0.15

Bluejay 7.8 ± 0.14 10.1 ± 0.13 482.6 1.29 7.7 ± 0.30 5.1 ± 0.10 4.4 ± 0.06

Dixi 7.5 ± 0.20 10.8 ± 0.08 477.1 1.44 6.9 ± 0.50 5.0 ± 0.00 4.9 ± 0.14

Jersey 7.8 ± 0.10  9.5 ± 0.16 453.9 1.22 8.8 ± 0.14 5.1 ± 0.14 4.8 ± 0.06

Rancocas 6.1 ± 0.16  7.6 ± 0.13 222.1 1.25 3.1 ± 0.18 5.2 ± 0.13 3.4 ± 0.09

Sharpblue 6.9 ± 0.08  9.2 ± 0.15 344.0 1.33 7.0 ± 0.33 5.0 ± 0.00 4.4 ± 0.14

Spartan 9.6 ± 0.21 9.4 ± 0.18 680.4 0.98 7.5 ± 0.50 5.1 ± 0.10 4.8 ± 0.13

Sunrise 8.3 ± 0.11 9.4 ± 0.14 508.6 1.13 7.8 ± 0.37 5.0 ± 0.00 5.9 ± 0.11
zSize calculated by 1/4π (diameter)2 × length.
yMean vaule ± SE (n = 20).

약 시 약벽이 터지면서 화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벌이나 나

비와 같은 곤충들이 약을 건들면서 생기는 압력에 의해 돌출된 

두 개의 관으로 꽃가루들이 배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

었다. 화분은 점성이 없어 공열개 관을 타고 쉽게 흘러내리지만

(Fig. 1H), 주두에는 점성이 있어 방화 곤충의 몸에 부착되었던 

화분은 잘 부착된다(Parrie and Lang, 1992). 블루베리의 화분

은 3월 하순경에 감수 분열된 후(Fig. 1D)에 분리되지 않은 채로 

성숙한 사분자 화분이었다(Bhojwani and Bhathagar, 1974). 

각각의 화분은 발아구가 3개인 3구형 화분(tricolpate pollen)이

었으며(Bold et al., 1980), 발아 시에도 4개의 화분립이 분리되

지 않고 모두 발아하였다(Fig. 1I, J).

블루베리의 암술 형태(Fig. 1B, F, G)는 5개의 심피(carpel)

가 유합되어 하나의 암술을 형성하는 유합 다심피 자예(syncarpous 

gynoccium)이다(Easu, 1977). 5개의 자방이 화탁에 둘러싸여 

있는 점은 인과류와 유사하였지만(Stern, 1994), 5개의 화주와 

주두가 유합된 채로 길게 돌출된 점은 인과류인 배나무와는 다

른 형태였다(Bae and Kim, 2002). 화주 내부는(Fig. 1F) 부정형

으로 중앙부가 비어 있었으며, 그 안쪽 벽에 화분관 전달 조직

(conducting tissue)이 5개 형성되어 있었다(Bhojwani and 

Bhathagar, 1974). 주두의 정단(Fig. 1G)은 돌출된 가운데 부분

이 깔때기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다소 함몰된 형태였다. 따라

서 공열개 관으로 배출된 사분자 화분이 주두에 부착되지 않고 

흘러내려 자가 수분을 방해하는 형태인 것을(Eck and Mainland, 

1971; Lyrene, 1994b)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부쉬 블루베리의 품종별 소화의 형태적 특성을 보면 

‘Spartan’의 꽃이 가장 컸으며, ‘Rancocas’의 꽃이 가장 작았다

(Table 1). 꽃의 L/D율은 ‘Spartan’과 ‘Sunrise’가 0.98과 1.13으

로 나타나 꽃의 모양이 원형에 가까웠으나 나머지 품종의 꽃의 

L/D율은 1.22~1.44로 장형이었다. 블루베리 꽃의 형태는 방화 

곤충의 활동 및 수정율과 관련이 있으며(Eck and Mainland, 

1971; Ritzinger and Lyrene, 1999), 꽃 길이보다 폭이 넓어 L/D

율이 작은 편이 수분에 유리하다(Eck and Mainland, 1971). 따

라서 꽃의 L/D율이 1.44로 꽃 직경에 비해 길이가 긴 특징을 보

인 ‘Dixi’가 수분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경의 길이는 3.1~8.8 ㎜로 품종간 차이가 컸으며, ‘Jersey’
가 8.8 ㎜로 가장 길었고 ‘Rancocas’가 3.1 ㎜로 가장 짧았다. 소

화경의 길이가 짧으면 성숙기에 과총 내의 과실이 너무 밀생되

어 찌그러진 과실들이 형성되어 과실의 모양에 영향을 주었다. 

품종별 꽃받침 수는 대부분 5개였으며, 꽃 중에는 6개인 것도 있

었다. Vaccinium속 식물은 종에 따라 심피가 4~10개가 모여 과

실이 되지만(Austin, 1994) 블루베리는 심피 수가 5개인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간혹 심피 수가 6개인 꽃도 관찰되었으며, 이 

때 꽃받침 수도 6개였다.

품종별 수술의 수와 길이, 화주의 길이는 Table 2와 같다. 

‘Dixi’와 ‘Sharpblue’의 수술 수는 모든 꽃이 10개로 변이가 없었

지만, 그 외의 품종은 11개나 12개인 것이 관찰되어 심피 수가 

6개인 꽃도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술의 길이는 

5.5~7.3 ㎜ 범위였으며, ‘Bluejay’와 ‘Jersey’가 각각 7.0 ㎜와 

7.3 ㎜로 길었고, ‘Dixi’와 ‘Spartan’이 각각 5.8 ㎜와 5.5 ㎜로 

짧았다. 화주 길이는 7.5~9.8 ㎜ 범위였으며, ‘Bluejay’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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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men number and length, style length in highbush blueberry cultivars

Cultivar
Stamen

Style length (㎜) Distancez (㎜)
Number Length (㎜)

Bluecrop 10.8 ± 0.20y 6.6 ± 0.13 9.0 ± 0.13 2.4

Bluejay 10.2 ± 0.13 7.0 ± 0.12 9.8 ± 0.17 2.8

Dixi 10.0 ± 0 5.8 ± 0.14 9.0 ± 0.14 3.2

Jersey 10.1 ± 0.34 7.3 ± 0.09 9.2 ± 0.08 1.9

Rancocas 10.3 ± 0.26 6.2 ± 0.09 7.5 ± 0.13 2.3

Sharpblus 10.0 ± 0 6.5 ± 0.09 8.1 ± 0.19 1.6

Spartan 10.1 ± 0.10 5.5 ± 0.22 9.1 ± 0.16 3.6

Sunrise 10.3 ± 0.21 6.7 ± 0.11 9.2 ± 0.12 2.5
zStyle length – stamen length.
yMean vaule ± SE (n = 10).

Table 3. Number of pollen tetrad per anther and pollen 
germination in highbush blueberry cultivars

Cultivar
No. of pollen tetrads 

per anther
Pollen germinationz

Bluecrop 1,264 ± 61y ++++

Bluejay 1,007 ± 57 +++

Dixi 1,023 ± 64 +++

Jersey 410 ± 54 +

Rancocas 475 ± 41 ++++

Sharpblue 1,363 ± 45 +++

Spartan 840 ± 26 +

Sunrise 848 ± 48 +
z+, low; +++, a slightly high; ++++, high.
yMean ± SE (n = 10).

길었고, ‘Rancocas’가 가장 짧았다. ‘Rancocas’는 다른 품종에 

비하여 꽃의 크기가 매우 작아(Table 1) 수술과 화주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꽃가루가 배출되는 공열개의 끝부분

과 주두와의 거리가 멀수록 착과율이 낮다는 점으로 보면(Eck 

and Mainland, 1971; Suzuki and Kawata, 2001), ‘Dixi’와 

‘Spartan’이 3.2 ㎜와 3.6 ㎜로 가장 멀어 수분 및 수정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블루베리 품종별 약당 사분자 화분 수와 발아력을 조사하였

다(Table 3). 품종별 약당 사분자 화분의 수는 400~1,300개로 

차이가 컸다. 발아 능력은 ‘Bluecrop’와 ‘Rancocas’가 가장 높았

으며, 그 다음으로 ‘Bluejay’, ‘Dixi’, ‘Sharpblue’가 비교적 높았

다. 그리고 ‘Spartan’, ‘Sunrise’, ‘Jersey’의 발아율이 낮았다. 

하이부쉬 블루베리는 4배체 품종으로 그 기원이 북미에 자생하

고 있던 종들이 생태 및 지리적 격리에 의해 분화된 많은 2배

체 산앵두나무속 종들이 염색체 배가나 종간 잡종에 의해 만들

어졌기 때문에 동질 4배체들(autotetraploid)인 경우가 많다

(Cockerham and Galletta, 1976). 자연적 염색체 배가에 의해 

만들어진 동질 4배체 품종은 임성이 낮고, 종간 교잡에 의해 만

들어진 이질 4배체(allotetradploid) 품종은 임성이 높기 때문에

(Megalos and Ballington, 1987) 사분자 화분 수와 발아력으로 

볼 때, ‘Jersey’, ‘Spartan’, 및 ‘Sunrise’는 이질 배수체보다는 

동질 배수체 품종에 가깝다고 생각되었으며, 앞으로 게놈 분석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품종별 자방당 배주 수(Table 4)는 39~67개 범위였으며, 

‘Sunrise’가 67개로 가장 많았고, ‘Dixi’, ‘Jersey’, ‘Rancocas’, 
‘Spartan’ 등이 39~41개로 적은 편이었다. 블루베리는 품종 간

에 배주 수의 변이가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Vorsa et al., 1987), 

품종 내에서도 변이계수가 11.6~31.0% 정도로 변이 폭이 큰 편

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찍 수확하거나 크기가 큰 과실일수

록 수정된 종자 수가 많다는 보고(Lang and Danka, 1991; 

Moore et al., 1972; Ritzinger and Lyrene, 1998)가 있어, 자방 

내의 배주 수와 성숙 일수 및 과실 크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꽃가루 수가 많은 품종이 발아율이 높아(Table 3) ‘Bluejay’와 

‘Sharpblue’를 대상으로 자가 수분과 타가 수분을 시킨 후 적숙

기에 종자 수와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5). ‘Bluejay’와 

‘Sharpblue’는 모두 자가교배 시 종자 수가 각각 8개와 6개로 매

우 적었다. 그리고 타가교배 시에는 ‘Sharpblue’에 ‘Blueja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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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vule number per ovary in highbush blueberry cultivars

Cultivar
Ovule number per ovary

CVy (%)
Range Mean SDz

Bluecrop 39-88 58 12.7 21.9

Bluejay 43-62 54  8.2 15.2

Dixi 32-47 41  5.3 12.9

Jersey 26-50 39 12.1 31.0

Rancocas 32-52 40  8.1 20.3

Sharpblue 30-81 56 15.6 27.9

Spartan 27-50 41  8.2 20.0

Sunrise 58-77 67  7.8 11.6
zStandard deviation (n = 10).
yCoefficients of variation.

Table 5. Number of seeds per fruit, fruit weight, size, and soluble soild content in self- and cross-pollinated ‘Bluejay’ and ‘Sharpblue’
blueberry cultivars

Pollination
No. of 

seeds per fruit
Fruit weight 

(g)

Fruit size (㎜)
Soluble solid content (°Bx)

Diameter Length

Bluejay × Bluejay  8cz 1.2b 13.1b 10.7b 11.7b

Bluejay × Sharpblue 18bc 1.5b 14.3b 11.6b 12.3ab

Sharpblue × Bluejay 41a 2.5a 17.2a 13.8a 13.3a

Sharpblue × Sharpblue  6c 1.4b 13.6b 11.4b 12.9a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교배할 경우 종자 수가 41개였으며, ‘Bluejay’에 ‘Sharpblue’를 

교배할 경우에는 종자 수가 18개로 자가교배보다 많았다. 이처

럼 ‘Bluejay’와 ‘Sharpblue’는 자가 교배보다 타가 교배에서 종

자 형성률이 높았다(ElAgamy et al., 1981; Lang and Danka, 

1991). 그러나 약당 사분자 화분 수 및 발아력(Table 3)과 배주 

수(Table 4) 등이 비슷한 두 품종 간에 정역 교배 시 종자 수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중은 

‘Sharpblue’를 타가 교배시킨 것이 2.5 g으로 자가 교배시킨 것

보다 컸으며 ‘Bluejay’를 자가 또는 타가 교배시킨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가 및 타가 교배에 따른 각 품종에서의 가용성

고형물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Sharpblue’에서 자가 교배시킨 

과실이 타가 교배시킨 과실보다 작았던 것은 종자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Brewer and Dobson, 1969; ElAgamy et 

al., 1981).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재배중인 블루베리 품종을 대상으

로 블루베리의 형태적 및 품종별 화기 특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국내 블루베리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 블루베리 재배 시 화기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 품종을 식재

하는 것보다는 타가수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품종을 혼식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혼식할 품종을 선택할 

때에도 주품종과 개화 시기가 비슷한 품종일 뿐 아니라 타가 수

분과 수정에 유리한 품종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요

국내 도입된 하이부쉬 블루베리의 품종 선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루베리의 형태적 및 품종별 화기 특성에 관

해 연구하였다. 블루베리의 수술의 형태를 보면 화사는 판형이

었고 모용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개약 시 약벽이 열개되지 않고 

돌출된 두 개의 관으로 꽃가루가 배출되어 독특하였다. 화분은 

3월 하순경에 감수 분열된 후에 분리되지 않은 채로 성숙한 사분

자 화분(tetrad pollen)이었다. 약당 사분자 화분립 수는 400~ 

1,300개였으며, 화분립 수가 많은 품종이 발아율도 높은 편이었

다. 블루베리의 암술은 5개의 심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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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부분이 없이 하나였다. 자방당 배주 수는 39~67개 정도

였으며, 각 품종별로 변이 계수가 11.6~31.0%로 큰 편이었다. 

‘Bluejay’와 ‘Sharpblue’간의 자가 및 타가교배 결과 자가교배보

다 타가교배에서 종자 형성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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