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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Saururus chinensis and Houttuynia cordata (Saururaceae) are perennial herbs using for medicinal purposes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anatomical key characters between two medicinal plants an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for the identification of two herbal medicines by using anatomical features.

Methods : Cross-sections of root, rhizome, stem, petiole, and leaf for each species were observed in this study. 

Materials were analyzed through dehydration, paraffin embedding and micro-sectioning, and double staining with 

Safranin O and Fast-Green FCF. Observations of permanent preparation were conducted using light microscope.

Results : S. chinensis and H. cordata were distinguished with anatomical differentiations; Idioblasts with essential oil 

were scattered in the parenchyma cell of cortex, pith, and phloem of S. chinensis, on the other hand, in H. cordata, 

idioblasts were distributed ring-shaped in the cortex of the root. S. chinensis had two cycles of vascular bundles in 

the stem while H. cordata had one cycle. Hypodermis layer was conspicuous in a stem of H. cordata, crystals were 

observed the only parenchyma in a stem of S. chinensis, and epidermal oil cells were developed in the epidermis of 

H. cordata. S. chinensis had air cavity at the cortex and pith of the stem. The shape of cross-section was polygonal 

in the stem of S. chinensis and was circular in the stem of H. cordata.

Conclusions : We investigated anatomical study of Korean S. chinensis and H. cordata. To identify two herbal medicines, 

we considered main anatomical features and provided identification key he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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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백초과(Saururaceae)는 후추목(Piperales)에 속하는 분

류군으로서 4속 6종이 포함되며 북반구 온대지역의 동아시아

와 북아메리카에 분포한다1,2). 본 과는 쥐방울덩굴과

(Aristolochiaceae), 후추과(Piperaceae) 등과 함께 원시피자

식물(paleoherb)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이와 같은 

견해는 형태학적 증거 및 분자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하여 지

지받고 있다4-6).

국내에 분포하는 삼백초과 식물은 삼백초[Saururus 

chinensis (Lour.) Baill.]와 약모밀(Houttuynia cordata 

Thunb.) 두 분류군이며 귀화 또는 재배식물로서 분포한다. 

三白草는 삼백초의 지상부를 말려서 사용하고 利尿消腫, 淸熱

解毒의 효능이 있으며7),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 및 피부미백

작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8,9). 뿌리에 함유되어 있는 

lignan화합물인 sauchinone은 항균작용10), 간기능 보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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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및 호흡기 염증12)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약모밀은 물고기 비

린내가 나기 때문에 魚腥草라는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약용하여 

왔다. 또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작용13), 

항균작용14), 항산화작용15) 등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

포화지방산의 함량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三白草와 魚腥草는 약용부위가 모두 지상부로서, 식물학적

으로 가깝고 외형이 다소 비슷하여 전문가가 아니라면 약재로 

건조․절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약재 유통시장의 특성상 

가격, 물량 등 시장 환경에 의해 외형상 유사한 위품이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재의 

객관적인 형태학적 감별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정품의 내부

형태 규격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해부학적 형질은 식물의 분류학적 연구를 위한 주요 준거

자료로 인식되어 왔으며18),19) 전통식물학(ethnobotanical study)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 또한 객관

적인 결과를 제공하므로 한약재 감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높은 효율을 보이는 감별법으로 

알려져 있다21). 도 등21), 송 등22)은 한약자원의 약용부위를 

대상으로 내부형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류군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기재하였다. 특히 도 등21)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고찰하여 감별을 위한 검색표를 제시한 바 

있다.

삼백초과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는 Raju23), Tucker24), Cariquist 

등25), Trueba 등26) 등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Tucker24)는 

분비성 이형세포의 종류와 구조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Trueba 등26)은 후추목 줄기 목부의 해부학적 특징이 가지는 

진화적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특정 

기관의 발생 및 진화적 증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약용부위의 

내부형태를 이용한 약재 감별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약모밀에 대한 국내 해부 연구에서 윤27)은 줄기 약재의 

횡단면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였지만, 제한적인 조직 기재의 

결과이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약자원식물인 삼백초와 

약모밀의 약용부위를 포함하여 모든 영양기관에 대한 해부학적 

형질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들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자원 기원식물의 내부형태 이해를 

위한 종합적인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한약재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내부형태 감별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삼백초[Saururus chinensis (Lour.) 

Baill.]와 약모밀(Houttuynia cordata Thunb.) 두 분류군의 

영양기관으로서 한국한의학연구원 본초원에 이식재배 되고 

있는 생체로부터 채취하였다. 관찰 부위는 두 종의 뿌리, 지

하경, 줄기, 엽병, 엽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재료는 3~5㎜ 

정도로 절단하여 70% alc.에 고정하였다. 사용된 재료의 증

표본은 압착표본과 액침표본으로 제작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표준표본관(표본관 코드 : KIOM)에 보관하였다(Table 1).

Taxon Voucher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YSG_KIOM-2018-25

Houttuynia cordata Thunb. YSG_KIOM-2018-26

Table 1. Materials and Vouchers

2. 방법

재료의 내부형태 관찰을 위하여 고정된 재료를 탈수

(dehydration; alc. 80%, 90%, 95%, 98%, 100% I, II - 각 

30분), 파라핀 치환(paraffin leading; alc. : xylene = 3:1, 

1:1, 1:3, xylene I, II, xylene : paraffin = 2:1, 1:2 - 각 

30분, paraffin I, II - 각 1시간) 과정을 거친 후 조직포매기

(EG 1150H, Leica, Wetzlar, Germany)를 이용하여 파라핀에 

포매하였으며, microtome (SM 2010R, Leica, Wetzlar, 

Germany)으로 두께 10-15㎛로 절단하였다. 절편은 50~53℃

의 신전기(slide warmer; C-SL, Chang Shin Scientific 

Co, Korea)위에서 1% albumin를 이용하여 슬라이드글라스에 

접착하고 약 45℃에서 3시간 이상 건조시켰다. 염색을 위하여 

조직 내의 파라핀을 제거(de-paraffin; xylene I, II, alc. : 

xylene = 1:1, alc. I, II, 95%, 70% - 각 5분)하였으며, 

Safranin O과 Fast-green FCF으로 이중염색하였다(2% 

safranine - 1시간, 세척, alc. 70%, 95%, 0.5% fast-green, 

alc. I, II - 각 1분). 염색이 완료된 슬라이드는 carbol-xylene, 

xylene I, II, III으로 각 15분 씩 처리한 후에 봉입제

(Permount, Fisher science, Hampton, USA)로 봉입하여 

영구표본으로 제작하였다. 광학현미경(BX53, Olympus, Tokyo, 

Japan)과 디지털카메라(DP21,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관찰 및 촬영하였으며, Adobe photoshop CS5와 

Adobe Illustrator CC로 digital image에 각 부위의 명칭을 

기록하였다.

Ⅲ. 결   과

한약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삼백초(S. chinensis)와 약모밀

(H. cordata)의 영양기관인 뿌리, 줄기, 잎의 해부학적 구조를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 이형세포의 분포 양상, 유관속의 배열, 

결정체의 유무 등이 주요 식별 형질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Table 2), 이를 바탕으로 두 분류군의 해부형질을 기재하였다.

1.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삼백초

1) 뿌리(Root)

표피(epidermis)층은 흔히 탈락하며 피층(cortex) 가장 외곽 

세포의 병층벽이 두껍게 비후되어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피층

에는 분비성 이형세포(idioblast; Fig. 1A, arrows)가 산재하여 

분포하고, 피층 안쪽으로는 3원형(tri-arch)의 중심주(stele)가 

위치한다(Fig. 1A,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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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ical character SCH HCO

 Root anatomy

  arrangement of idioblast in root scattered ringed

 Stem anatomy

  shape of cross-section polygonal rounded

  no. cycle of vascular bundle 2 1

  presence of idioblast + -

  air cavity + -

  collenchyma + -

  hypodermis - +

  bundle fiber dis-continuous circular continuous

 Leaf anatomy

  hypodermis irregular* regular

  bundle sheath extension + -

  collenchyma in petiole + -

 General anatomy

  epidermal oil cell - +

  crystal in parenchyma + -

SCH : Saururus chinensis, HCO : Houttuynia cordata
+ : present, -: absent,  * : different size between upper and lower surface 

Table 2. Anatomical Comparison among Two Species of Korean Saururaceae. 

2) 줄기(Stem)

줄기는 지하경(rhizome)을 지상경을 구분하여 관찰하였다. 

지하경의 횡단면은 원형이며 단층의 표피로 둘러싸여 있다. 

표피 안쪽으로는 피층유조직(cortex parenchyma)과 유관속

(vascular bundle), 수(pith)가 위치한다(Fig. 1B, co, pi). 

피층과 수(pith)의 유세포(parenchyma cell)는 전분립(starch 

grain)을 함유하지만 피층의 최외곽 세포층은 전분을 함유하지 

않는다(Fig. 1C, sg). 또한 피층과 수에 통기조직(aerenchyma)

이 산재하여 분포하는데 통기조직의 통기관(air cavity)은 

7~12개의 유세포로 둘러싸인다(Fig. 1C, asterisk). 피층과 

수의 유세포, 체관부(phloem), 유관속초(bundle sheath)에는 

분비성 이형세포가 발달한다(Fig. 1B, 1C, arrows). 지상경의 

횡단면은 7개 내외의 다소 둔한 능각이 있는 불규칙한 다각형

으로서 각 능각 부분에는 후각조직(collenchyma)이 발달하여 

있다(Fig. 1D). 단층의 표피에는 각질층(cuticle layer)이 미

약하게 발달한다(Fig. 1E). 지상경의 피층과 수의 유조직은 

지하경의 유조직에 비하여 적은양의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1개의 선정체(druse)를 포함하기도 하고(Fig. 1E, cr) 프리즘

결정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형세포는 지하경과 마찬가지로 

피층, 수, 체관부에서 모두 관찰되지만 주로 피층의 가장 바

깥쪽 세포층에 높은 비율로 분포한다(Fig. 1D, 1E). 줄기의 

유관속 배열은 2열의 고리형태로서 바깥쪽 유관속은 안쪽에 

비하여 드물게 발달한다(Fig. 1D). 유관속의 바깥쪽에 인접하여 

내피가 존재하므로 피층과 수가 완전히 구분되지만 카스파리

띠(casparian strip)는 매우 약하게 발달한다(Fig. 1E). 유관

속을 감싸고 있는 유관속초(bundle sheath)는 지하경에서는 

유세포로만 구성된 반면, 지상경에서는 1차벽이 두꺼워진 후

각조직성 유조직(collenchymatous parenchyma)으로 구성

되며 체관부 섬유(phloem fiber; Fig. 1E, fb) 다발로 이루

어진 유관속개(bundle cap)가 위치하여 지상부의 지지기능을 

돕는다.

3) 잎(Leaf)

엽병(petiole)은 엽신(leaf blade)과 뚜렷이 구분되며 엽병

의 배축면에는 7개의 능각이 발달한다. 엽병 횡단면의 형태는 

좁은 U자형으로서 양 쪽 끝은 긴 날개를 형성하는데 날개의 

선단부는 안쪽으로 굽는다(Fig. 1F). 단층의 표피와 하피

(hypodermis)로 둘러싸이고 향축면에 배열된 하피의 세포가 

배축면 세포에 비하여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F, hy). 

엽육조직(mesophyll)을 구성하는 유세포는 1개의 선정체를 

포함하기도 하며(Fig. 1G, cr) 능각 돌출부에는 후각조직이 

발달한다(Fig. 1F, col). 유관속초는 후각조직으로 구성되지만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섬유조직으로 대체된다. 엽신 횡단면의 

향축면은 넓은 V자 형으로 미약하게 함몰하고, 배축면은 U자

형이다(Fig. 1H). 단층의 표피와 하피가 존재하는데 향축면의 

하피는 배축면의 하피세포에 비하여 뚜렷하게 크고 이형세포는 

배축면의 하피에만 분포한다. 중륵의 유관속은 단독으로 분포

하고 섬유초에 의하여 둘러싸인다. 중륵 유관속의 배축면은 

약 10층 정도의 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축면은 유관

속초확장부(bundle sheath extension)가 발달하여 표피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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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section of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A : root, B~C : rhizome, D~E : stem, F~G : petiole, H : leaf
st : stele, co : cortex, pi : pith, sg : starch grain, ph : phloem, xy : xylem, cr : crystal, fb : fiber, ep : epidermis, col : collenchyma,
hy : hypodermis, vb : vascular bundle, arrow tips : idioblast

2. Houttuynia cordata Thunb. 약모밀

1) 뿌리

표피층은 흔히 탈락하며 피층(cortex)의 가장 바깥쪽 세포

벽이 두꺼워져서 표피기능을 수행한다. 피층에는 분비성 이형

세포가 환상으로 분포하고(Fig. 2A, id), 피층 안쪽으로는 3

원형(triarch)의 중심주(stele)가 위치한다. 

2) 줄기

지하경의 횡단면은 원형이며 단층의 표피로 둘러싸이며 표

피에는 드물게 기름세포(oil cell)가 분포한다. 표피 안쪽에는 

전분을 포함하지 않는 단층의 하피가 존재하며, 피층과 수의 

유세포는 대부분 전분립을 함유한다(Fig. 2C, sg). 유관속은 

1열로 배열하고 유관속과 인접하여 바깥층에는 단층의 내피가 

발달하지만 카스파리띠는 약하게 발달한다. 지상경의 횡단면은 

거의 원형이지만 마디 위쪽으로는 잎의 부착방향으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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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각이 발달한다(Fig. 2D). 단층의 표피와 하피로 둘러싸이는데 

표피에는 다세포성 단모(multicellular hair; Fig. 2D, tr)가 

발달하며 표피에는 기름세포가 분포하고(Fig. 2E, oc) 드물게 

기공이 존재한다(Fig. 2D, arrow). 기름세포는 주변 세포보다 

뚜렷하게 크고 방향성 기름을 함유한다. 피층과 수의 유세포는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수에 더욱 많은 전분립이 발달한다. 

피층과 수는 단층으로 구성된 내피에 의하여 구분되며 내피와 

인접한 안쪽 세포층은 2-3층의 후벽조직층으로 구성되며 환상

으로 배열하여 유관속층을 완전히 감싼다(Fig. 2E, 2F, fb). 

후벽조직층 안쪽으로는 유관속이 1열의 고리형태로 배열하고 

후각조직성 유조직으로 이루어진 관속초에 의하여 둘러싸인다.

Fig. 2. Cross-section of Houttuynia cordata Thunb.
A : root, B~C : rhizome, D~E : stem, F~G : petiole, H : leaf
st : stele, co : cortex, pi : pith, sg : starch grain, ph : phloem, xy : xylem, cr : crystal, fb : fiber, ep : epidermis, col : collenchyma,
hy : hypodermis, vb : vascular bundle, arrow tips : idio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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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잎

엽병은 엽신과 뚜렷이 구분되고 횡단면의 형태는 V자형으

로서 향축면이 깊게 함몰되며 전체 윤곽은 5각형으로 보인다

(Fig. 2G). 날개는 발달하지 않는다. 단층의 표피와 하피로 

둘러싸이고(Fig. 2G, hy) 하피 세포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일정

하다. 표피세포는 기름세포로 변형되기도 한다(Fig. 2G, oc). 

유관속은 7개 정도이고 1차벽이 비후된 관속초로 감싸인다. 

엽신의 향축면은 거의 편평하며 배축면의 중륵은 넓은 V자 형

태로 다소 돌출한다. 단층의 표피와 하피가 발달하고 표피에는 

기름세포(Fig. 2H, oc; Fig. 3)와 다세포성 단모(Fig. 2H, 

tr)가 발달한다. 기공은 배축면의 표피에만 분포한다(Fig. 

2H, arrows). 중륵의 유관속은 1개이고 관속초로 둘러싸이

지만 유관속초확장부는 존재하지 않는다(Fig. 2H). 

Fig. 3. Epidermal oil cell on leaf of Houttuynia cordata Thunb. 
scale = 50㎛

Ⅳ. 고   찰 

삼백초와 약모밀은 모두 삼백초과에 속한 한약자원 식물로, 

같은 약용부위를 사용하므로 건조 절단된 상태에서의 감별이 

쉽지 않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해부학적 형질 비교가 

부족한 실정이다. 저자들은 한약자원 기원식물의 내부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줄기의 횡단면 구조에서 보이는 유관속과 후벽조직의 분포

양상은 두 분류군의 주요 특징으로서 진화적 위치를 반영한다. 

줄기에 산재하는 단자엽식물의 유관속 형질은 원시피자식물이 

갖는 다층의 유관속으로부터 파생한 형질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후추과의 일부 분류군에서는 3열 이상의 유관속 배열도 

보고된 바 있다26). 비록 Trueba 등26)은 삼백초의 유관속을 

한 층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나 다층의 

유관속을 피자식물의 원시형질로 인식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한편 원시피자식물에서 유관속 후벽조직의 분포는 속간형성

층(interfascicular cambium)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삼백초는 유관속개가 확장하여 낱개의 유관속을 감싸며, 약모

밀은 섬유조직이 유관속층의 외부를 완전히 둘러쌈과 동시에 

섬유초로 확장되어 낱개의 유관속을 감싼다. 두 분류군간 후벽

조직의 배열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관속이 완전히 단절됨으로서 

속간형성층은 활성화되지 않고 속내형성층(intrafascicular 

cambium)에 의한 부피생장만이 이루어진다.

다른 형태적 구조의 차이인 줄기 내의 통기관의 존재 유무는 

분류군의 고유한 생태적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삼백

초는 약모밀에 비하여 매우 습한 토양환경에 생육하며 토양의 

공극을 통한 공기의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징으로서 통기관이 존재하는 반면, 보다 척박한 환경에 생

육하는 약모밀에서는 통기관이 발달하지 않는다. 통기관은 삼

백초 줄기의 피층과 수에서 관찰할 수 있으며, 지상경보다 지

하경에 더욱 많이 발달한다.

결정체는 분류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형질로 인식

되어 왔다30). 본 연구에서는 줄기와 엽병의 유조직 내에 선정

체를 갖는 삼백초와 그렇지 않는 약모밀로 구분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약모밀 줄기의 선정체26)와 삼백초와 동일 속 식물인 

Sururus cernuus의 프리즘결정체(prismatic crystal)25)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삼백초의 결정체는 보고되지 않았다. 결

정체는 후형질로서 생육기간과 생육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신중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백초과의 이형세포는 정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삼

백초과가 약용으로서 활성을 보이는 주요 성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2). 이형세포의 배열양상은 두 분류군 사이에서 특징

적으로 구분되었는데 삼백초의 이형세포는 식물체 전체에 산재

하며, 특히 피층과 수에 많이 있지만 체관부의 유세포에도 분포

한다. 반면, 약모밀의 이형세포는 뿌리에서만 관찰되었으며 

뿌리의 피층에 한 층의 고리 형태로 배열하였다. 한편 약모밀은 

뿌리를 제외한 모든 영양기관의 표피에 기름세포를 갖는다. 

기름세포는 표피세포가 변형되어 형성되고 크기와 형태로 주변 

세포와 뚜렷하게 구분되며 역한 냄새를 갖는 방향성의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삼백초 줄기와 엽병의 지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능각과 능각 안쪽에 발달하는 후각조직, 엽병 양쪽에 길게 발달

하는 날개 등과 약모밀의 줄기에 발달하는 단층의 하피, 줄기와 

잎 표면에 다세포성 단모를 갖는 특징 등은 두 분류군을 식별

하는 해부형질로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관찰된 한국산 삼백초과의 해부학적 특징들은 한약자원 기원

식물의 이해와 한약자원의 감별을 위한 주요 식별형질로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찰된 결과를 종합하여 내부형태 형질을 

이용한 감별 검색표를 다음에 제시하였다.

삼백초와 약모밀의 내부형태 검색표

1. 분비성 이형세포는 식물체의 유조직 전체에 분포하고, 줄기의 
유관속은 2열 환상배열, 피층과 수에 통기관이 발달하며 유관속 
섬유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유관속개를 형성한다. 하피는 잎에만 
발달하며 기름세포는 발달하지 않는다.

    ··················································· Saururus chinensis  삼백초

1. 이형세포는 뿌리의 피층에만 분포한다. 줄기의 유관속은 1열의 
고리로 배열하고 통기관은 발달하지 않으며 유관속 섬유는 서로 
연결되어 유관속을 완전히 둘러싼다. 줄기와 잎의 하피는 뚜렷
하게 구분되며 표피에 기름세포가 발달한다.

    ··················································· Houttuynia cordata  약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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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삼백초과 한약자원식물 삼백초와 약모밀의 내부형태를 비교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삼백초의 분비성 이형세포는 영양기관 내 모든 유조직에 

분포하였지만 약모밀에서는 뿌리의 피층에만 분포하였다.

2. 삼백초 줄기는 유관속이 2열 환상배열하며 피층과 수에 

통기관이 발달하고 하피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약모밀은 

1열 환상배열하는 유관속, 뚜렷하게 구분되는 단층의 

하피를 갖으며 통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정체의 종류는 선정체로서 삼백초의 지상부 줄기와 

엽병의 유조직에서만 관찰되었고 약모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해부학적 형질들은 한약자원 감별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원식물의 분류학적 준거자료로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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