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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growth characterestics and number of bulblet, bulb 
weight, and diameter of bulblet on scale tissue culture in Lilium brownii. Flowering date of 
Lilium brownii was 25th, May with 50cm hight in field condition. Vimyl house condition was 
flowered 28th May with 54cm hight. Number of bulblet, bulb weight, diameter of bublet was 
good position of outer>Middle>inner scale  in Lilium brownii. Number of bulblet formation was 
the best with 3.5 in large scale. Concentration of BA was the best at 1.5mg/L with 3.8 bulblet 
with bulb weight, weight and diameter of bulb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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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백합은 백합과(Liliaceae), 백합속(Lilium)에 속
하는 구근식물로 북반구 온대지역에 100여종이 
분포한다(Anderson, 1986). 우리나라에서는 절화
용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최근에는 알뿌리인 구
근을 식용 또는 약용으로 활용하고 있다(Park, 
1997).
  특히 본초학과 동의보감 등에 의하면 민간요법
으로 백합의 효능을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침을 
재우고 심장에 영향을 주며 신경을 부드럽게 하
고 기관지염, 진통 및 신경통의 치료에 사용되었
다고 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hin, 2000).
  백합 구근의 일반성분은 수분함량 70%, 탄수화
물 23%, 단백질 3%, 기타 무기물, 섬유질, 유기
산 및 지방으로 구성되었다(Lee, 1943). 백합의 
성분 가운데 Mg가 많아 쓴맛이 있는 L. 
speciosum와 L. regale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 중국 등에서는 식용으로 사용한다(Lee, 
2006).  우리나라에는 조선무쌍 신식요리 제법에 
백합떡 요리법이 기록되어 있다(Lee, 2006). 
  백합의 번식 방법은 주로 인편, 목자, 주아 등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번식법
은 증식률이 낮고, 번식시기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간에 대량의 구근을 증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야외 포장 상태에서 재배함으로써 바
이러스  이병률이 증가하고 재배관리 작업상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같이 인편 삽목 등의 영양번
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배양에 의
한 번식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Aartrijk JV, 
Blom-Barnhoorn GJ., 1980, Lee, 1995). 따라
서 본 실험은 식용백합으로 유망시 되는 Lilium 
brownii spp.의 생육특성과 인편 조직배양 규명
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생육과 개화특성 조사 시험은 중국에서 식용으
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Lilium brownii spp.의 
구주 10cm 구근을 무가온 비닐하우스와 노지포
장에 2015년 가을에 정식하고 생육과 개화특성을 
10구씩 3반복 조사하였다.
  인편배양에 의한 기내급속증식을 위하여 인편
의 절편크기가 구근 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인편의 크기를 Large Size(>인편중1.2g) 
Middle Size(>0.8g) Small size(>0.5g) 로 구분하
여 기내 치상하였다.  인편 착생부위에 따른 기내
자구 증식 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근인편부위
를 밖으로부터 외부인편(Outer), 중부인편(Mid- 
dle), 내부인편(Inner)으로 3등분으로 나누어 기
내치상하고 치상 3개월 후에 조사 하였다.
  BA 처리시 기내 증식력을 보고자 중부 인편을 
이용하여  배지에 BA(Benzyl Adenine) 0.5, 1.0, 
2,0, 3.0(mg/L)처리하고 3개월 후 조사하였다. 
  기내 배양을 하기 위하여 인편 소독은 에탄올 
70% 용액에 20초간 침지하고 2% Naocl 용액에 
20분간 살균 하였다. 이 후 멸균수로 3회 세척하
고 이미 조제한 배지에 처리 당 30개씩 3반복으
로 치상하였다. 배지조건은 MS 배지에 당 농도 
3%, 산도는 5.7로 조정하여 실시하였다
  배양실 환경은 온도는 23±2℃에, 광도 3,000 
Lux로 하루 16시간 조명하였다
  최종 조사는 치상 3개월 후 인편에서 형성된 
자구 발생수, 자구중, 자구경 등을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Lilium brownii spp. 의  
생육 및 개화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다.
  노지에서 개화는 5월 29일, 무가온 하우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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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Plant
hight(cm) No. of leaves Leaf size (cm) Flower 

size(cm) Flower date

Open Field 50±3cm 40±3.0 12±2.0 12±2.0 29.May

Plastic House 54±3cm 42±3.0 13±2.0 13±2.0 18.May

5월 18일로 무가온 하우스가 노지에 비하여   
11일 빨랐다. 초장은 54±3cm로 무가온 하우스
에서 재배한 것이 노지재배에 비해 약간 큰 편
이었으나 잎과 꽃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다

(Fig. 1).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재배종 나리의 개화 시
기는 5월 하순이었다는 Park(1997)의 결과와 같
은 경향이었다. 

Table 1. Characterectic of gowth in Kroean  Lilium brownii spp

                       Fig. 1. Flower and growth of Lilium brownii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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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편의 크기가 자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에서와 같이 대인편>중인편>소인편 순
으로 자구 발생수>자구중>자구경이 좋았다.
  인편 절편크기별 자구형성능력에 있어서는  
Large size가 자구발생수 3.5개, 자구중 1.4g, 자
구경 1.2cm였고, Middle size가 자구발생수 3.4
개 자구중 1.1g, 자구경 1.0cm 로 큰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위의 두 처리 모두 Small size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편중이 크고 무거울수록 
자체양분이 많아 자구 발생수 및 자구종, 자구경
이 좋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서정근, 1996) 
  Gupta et al.,(1978), Paek, K. Y.,와 Chun, 
C. K.,(1982), 정(1995) 등(1995)은 나리의 종류
에 따라서는 하늘나리가 잎, 뿌리, 자구 등 기관
의 분화율과 자구수, 자구중 등 자구 형성 능력이 
나리. 털중나리 등에 비해 좋게 나타나고 하늘나
리의 인편배양 번식이 비교적 용이함을 알 수 있
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인편의 착생부위가 구근 형성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편의 착생부위에 따른 자구발생 수, 자구중, 
자구경에 있어서는 외인편>중인편>내인편 순으로 
좋았다. 
  조기 대량생산을 위한 자구 발생 수는 외 인편 
3.6개, 중인편 3.5개로 차이가 없었다.  내인편은 
2.1개로 가장 적었으며 외인편, 중인편과는 통계
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인편의 착생 부위에 따라서는 외인편 보
다는 내인편 및 중심부가 뿌리, 잎, 자구 등의 기
관 분화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와는 다
른 경향이었다(Paek and Chen, 1982).
  자구발생수에 있어서는 하늘나리, 털중 나리, 
땅나리 모두 외인편을 치상하였을 때 각각 5.1개 
2.8개, 2.9개로 내인편이나 중심부를 치상하였을 
때 보다 자구가 많이 발생하여 나리 구근의 증식
을 위해서는 내인편이나 중심부를 치상 재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외인편을 치상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결과와 같았다(Park, 1999, Aartrilk, 1981, 
Woo et., al, 2003).
  한편 중심부로부터 중측 및 외측부분은 전반적
으로 인편당 발생 자구수가 많고 형성된 자구의 
직경이 크고, 총자구중 및 또 자구 1개당 평균 
자구중도 크기 때문에 충실한 구근을 얻기가 유
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백합인편조직배양에서 자구
발생은 외·중인편에서 좋았다는 보고 등과 같은 
경향이었다(Gupta et al.,(1978), Paek, K. Y.,와 
Chun, C. K.,(1982).
  인편의 자구 생성 분화력과 자구 형성에 있어
서 인편의 절편부위에 따른 차이는 인편부위에 
따라 내생 생장조절물질의 함량이나 생리적인 차
에 기인한다고 한다(Kim, 1991, Kim, et.al 
1998).
  따라서 조기대량생산을 위한 인편치상부위는 
중·외인편을 사용하고 인편은 가능한 한 큰 인편
을 사용한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편배양 배양배지에 B.A처리 적정농도를 보고
전 BA 0.5, 1.0, 1.5, 2.0, 3.0 mg/l를 첨가하여 
배양한 결과는 〈Table 3〉에서와 같다.
  적정 BA농도는 BA 1.5mg/l에서 자구 발생 수 
3.8개, 자구중 1.6g, 자구경 1.5cm로 가장 좋았
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인정되었다. BA 0.5 
mg/l는 자구발생수가 적고 BA 3.0mg/l에서 일
부 비정상적인 개체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ooekamp, (1997), 
George, et. al (1988)등이 NAA 0.01ppm과 BA 
0.1ppm을 배지에 첨가하게 되면 기관 및 자구의 
형성이 전혀 되지 않았던 백합 상부절편에서 치
상절편의 60% 정도가 자구형성이 일어나 기부절
편에 비해서도 오히려 BA 처리효과가 있다는 보
고와 같은 경향이다.
  본 실험의 결과 BA 생장조절제를 처리하지 않
았을 때는 기관의 분화나 자구 형성이 늦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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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No of bulblet Bulb weight Dia of bulblet
Large 3.5 a2) 1.4 a 1.2 a

Middle 3.4 a 1.1 b 1.0 b
Small 2.0 b 0.8 b 0.6 c

B.A concentration No of bulblet Bulb weight Diameter of bulblet
0.5  1.2 c2)z) 0.9 b 0.7 c
1.0 2.8 b 1.2 b 0.9 c
1.5 3.8 a 1.6 a 1.5 a
2.0 2.9 b 1.4 ab 1.3 b
3.0 2.1 c 1.0 b 0.8 c

Scale position No of bulblet Bulb weight Diameter of bulblet
Outer 3.6 az) 1.5 a 1.3 a

Middle 3.5 a 1.2 b 1.0 b
inner 2.1 b 0.8 c 0.6 c

발생개체수도 1.2개로 적었다. 생장처리제를 처리
하게 되면 잎, 뿌리 등 기관이 분화 되고 또 자구
도 조기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인

편의 인편 배양에 BA처리로  번식개체수가 크게 
증가되어 대량의 구근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
다.

Table 2. Effect of scale position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3. Effect of scale size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4. Effect of B.A concentration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2)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Ⅳ. 적요
 

  식용백합 Lilium brownii의 국내 생육특성과 인
편조직배양에 의한 자구 발생수, 자구중, 자구중
은 다음과 같다.

  노지조건에서는 5월 25일 개화하였고 무가온하
우스는 5월 18일이었으며 초장은 노지 50±3cm, 
하우스 54±3cm 였다. 
  인편착생 위치별 자구 발생수, 자구중, 자구중
은 외인편>중인편>내인편 순으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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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편의 크기가 자구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에서와 같이 대인편>중인편>소인편 순
으로 자구 발생수>자구중>자구경이 좋았다.
  인편 절편크기별 자구형성능력에 있어서는  
Large size가 자구발생수 3.5개, 자구중 1.4g, 자
구경 1.2cm였고, Middle size가 자구발생수 3.4
개 자구중 1.1g, 자구경 1.0cm 로 큰 차이가 없
었다. 그러나 위의 두 처리 모두 Small size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편중이 크고 무거울수록 
자체양분이 많아 자구 발생수 및 자구종, 자구경
이 좋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서정근, 1996) 
  Gupta et al.,(1978), Paek, K. Y.,와 Chun, 
C. K.,(1982), 정(1995) 등(1995)은 나리의 종류
에 따라서는 하늘나리가 잎, 뿌리, 자구 등 기관
의 분화율과 자구수, 자구중 등 자구 형성 능력이 
나리. 털중나리 등에 비해 좋게 나타나고 하늘나
리의 인편배양 번식이 비교적 용이함을 알 수 있
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인편의 착생부위가 구근 형성에 미치는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인편의 착생부위에 따른 자구발생 수, 자구중, 
자구경에 있어서는 외인편>중인편>내인편 순으로 
좋았다. 
  조기 대량생산을 위한 자구 발생 수는 외 인편 
3.6개, 중인편 3.5개로 차이가 없었다.  내인편은 
2.1개로 가장 적었으며 외인편, 중인편과는 통계
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이는 인편의 착생 부위에 따라서는 외인편 보
다는 내인편 및 중심부가 뿌리, 잎, 자구 등의 기
관 분화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와는 다
른 경향이었다(Paek and Chen, 1982).
  자구발생수에 있어서는 하늘나리, 털중 나리, 
땅나리 모두 외인편을 치상하였을 때 각각 5.1개 
2.8개, 2.9개로 내인편이나 중심부를 치상하였을 
때 보다 자구가 많이 발생하여 나리 구근의 증식
을 위해서는 내인편이나 중심부를 치상 재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외인편을 치상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결과와 같았다(Park, 1999, Aartrilk, 1981, 
Woo et., al, 2003).
  한편 중심부로부터 중측 및 외측부분은 전반적
으로 인편당 발생 자구수가 많고 형성된 자구의 
직경이 크고, 총자구중 및 또 자구 1개당 평균 
자구중도 크기 때문에 충실한 구근을 얻기가 유
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백합인편조직배양에서 자구
발생은 외·중인편에서 좋았다는 보고 등과 같은 
경향이었다(Gupta et al.,(1978), Paek, K. Y.,와 
Chun, C. K.,(1982).
  인편의 자구 생성 분화력과 자구 형성에 있어
서 인편의 절편부위에 따른 차이는 인편부위에 
따라 내생 생장조절물질의 함량이나 생리적인 차
에 기인한다고 한다(Kim, 1991, Kim, et.al 
1998).
  따라서 조기대량생산을 위한 인편치상부위는 
중·외인편을 사용하고 인편은 가능한 한 큰 인편
을 사용한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편배양 배양배지에 B.A처리 적정농도를 보고
전 BA 0.5, 1.0, 1.5, 2.0, 3.0 mg/l를 첨가하여 
배양한 결과는 〈Table 3〉에서와 같다.
  적정 BA농도는 BA 1.5mg/l에서 자구 발생 수 
3.8개, 자구중 1.6g, 자구경 1.5cm로 가장 좋았
으며 통계적인 유의성도 인정되었다. BA 0.5 
mg/l는 자구발생수가 적고 BA 3.0mg/l에서 일
부 비정상적인 개체도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ooekamp, (1997), 
George, et. al (1988)등이 NAA 0.01ppm과 BA 
0.1ppm을 배지에 첨가하게 되면 기관 및 자구의 
형성이 전혀 되지 않았던 백합 상부절편에서 치
상절편의 60% 정도가 자구형성이 일어나 기부절
편에 비해서도 오히려 BA 처리효과가 있다는 보
고와 같은 경향이다.
  본 실험의 결과 BA 생장조절제를 처리하지 않
았을 때는 기관의 분화나 자구 형성이 늦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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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No of bulblet Bulb weight Dia of bulblet
Large 3.5 a2) 1.4 a 1.2 a

Middle 3.4 a 1.1 b 1.0 b
Small 2.0 b 0.8 b 0.6 c

B.A concentration No of bulblet Bulb weight Diameter of bulblet
0.5  1.2 c2)z) 0.9 b 0.7 c
1.0 2.8 b 1.2 b 0.9 c
1.5 3.8 a 1.6 a 1.5 a
2.0 2.9 b 1.4 ab 1.3 b
3.0 2.1 c 1.0 b 0.8 c

Scale position No of bulblet Bulb weight Diameter of bulblet
Outer 3.6 az) 1.5 a 1.3 a

Middle 3.5 a 1.2 b 1.0 b
inner 2.1 b 0.8 c 0.6 c

발생개체수도 1.2개로 적었다. 생장처리제를 처리
하게 되면 잎, 뿌리 등 기관이 분화 되고 또 자구
도 조기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인

편의 인편 배양에 BA처리로  번식개체수가 크게 
증가되어 대량의 구근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
다.

Table 2. Effect of scale position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3. Effect of scale size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4. Effect of B.A concentration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2)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Ⅳ. 적요
 

  식용백합 Lilium brownii의 국내 생육특성과 인
편조직배양에 의한 자구 발생수, 자구중, 자구중
은 다음과 같다.

  노지조건에서는 5월 25일 개화하였고 무가온하
우스는 5월 18일이었으며 초장은 노지 50±3cm, 
하우스 54±3cm 였다. 
  인편착생 위치별 자구 발생수, 자구중, 자구중
은 외인편>중인편>내인편 순으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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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편 크기별로는 대인편에서 3.5개로 가장 많
았고 인편이 클수록 자구중, 자구중이 좋았다.
  대량생산을 위한 BA 농도별 처리는 BA. 

1.5mg/l에서 3.8개로 가장 많았고 자구중 및 자
구경도 좋았다.

Fig. 2. Effect of B.A concentration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Fig. 3. Effect of scale size on bulblet formation in Lilium brow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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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톱밥재배용 표고 품종의 단핵균사체와 2핵균사체의 

한천과 톱밥배지에서의 균사생장

김민경1‧김성태1‧김소라1‧김은지1‧진미경1‧이용국1‧서건식1*

1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Mycelial Growth of Monokaryotic and Dikaryotic Strains of 
Lentinula edodes Cultivars for Sawdust Cultivation 

on the Agar and Sawdust Culture media

M. K. Kim1, S. T. Kim1, D. Y. Kim1, E. J. Kim1, M. K. Jin1, Y. K. Lee1, and G. S. Seo1*

1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515,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4874, Korea

 In order to develop the culture material for breeding of Lentinula edodes, dikaryotic and monokaryotic 
mycelia were cultured in agar and sawdust medium. The cultivars were used Sanjo No. 701, Sanjo No. 
705, Chamaram and Chuje No. 2 in this study. The mycelial growth of the cultivars were highest in PDA 
except for Sanjo No. 705, but Sanjo No. 705 showed the best mycelial growth in MCM. Regardless of the 
cultivars, the mycelial growth showed the most stable in ME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ycelial growth among the cultivars in sawdust medium, but it was about 10% faster than that of Sanjo 
No. 701 and 705. Monokaryotic strains of Sanjo No. 701 and Chamaram showed less mycelial growth than 
dikaryotic mycelium. Dikaryotic mycelium of Chamaram showed better mycelial growth than that of Sanjo 
No. 701, but monokaryotic mycelium of Chamaram showed lower mycelial growth than Sanjo No. 701. The 
selected monokaryotic mycelium  has a wide varience of mycelial growth, and the morphologies of the 
colonies are very diverse, so those are presumed that wide variences of monokaryotic are selected in 
genetically, and these monokaryotic mycelium are expected to be a good breeding materials.

Key Words : Lentinula edodes, Monokaryotic mycelium, Myceli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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