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Ligh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lowering plants. The present study inves-

tigated the effects of in vitro acclimatization to different 

light colors (white light (WL; control), blue light (BL; 447 

nm), green light (GL; 519 nm), and red light (RL; 667 nm)) 

on the growth of petunia (Petunia hybrida) and of harden-

ing cultivation of plant transferred form in vitro to a green-

house under sunlight. Compared to the control, the shoot 

length and leaf width of Petunia increased by 42% and 

11.7%, respectively, after acclimatization to BL and the 

shoot growth increased by 29.3% after acclimatization to 

RL. The chlorophyll and carotenoid contents after accli-

matization to BL and GL were 16.7% and 11.3% higher, 

respectively, and 14.4% and 11.9% higher, respectively, 

than those in the control. During greenhouse cultivation, 

the shoot length increased by 16.7% and 11.3%, respec- 

tively, after acclimatization to BL and RL, respectively, 

and the leaf length and leaf width increased by 14.4% and 

11.9%, respectively, after acclimatization to GL. While 

dry weight of root of GL and BL was not significant differ-

ence in vitro, increased by 59.0% and 22.9% ex vitro than 

that of WL. Thus, acclimatization to BL increased the 

shoot growth and leaf chlorophyll contents, and acclima-

tization to GL and RL enhanced shoot and root growth, in 

petunia.

Key words: Blue light (BL), Chlorophyll content, Red 

light (RL), Root growth, Shoot growth

서 론

타식성 식물의 종자번식은 주로 1대 잡종 종자를 이용하게 

되므로 생육과 형질이 우수한 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

한 양친을 선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1대 잡종 종자는 수

분과정에서 환경조건에 의해 유전적 변이가 발생되어 우수한 

유전형질이 퇴색되기도 하므로 우수한 형질의 모본인 양친 관

리뿐 아니라 유전형질에 대한 검정 등을 통한 종자관리가 필

요하다[2]. 그러나 종자번식은 일부 종자에서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게 되므로 우수한 형질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

양번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영양번식 방법이 아니라 조직배양을 통한 식물체의 

생산이나 번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조직배양을 통해 

희귀한 식물의 번식에 이용하기도 하고[3], 새로운 유전형질을 

갖는 식물을 개발하기도 하며[4], 조직을 이용한 체세포배양을 

통해 식물이나 기능성 물질의 대량생산에 이용하기도 한다[5].

조직배양을 통해 얻어진 식물이 일반환경에서 자라기 위해

서는 순화과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필요로 하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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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환경은 식물의 번식과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6]. 

그 중에서도 광질과 광도는 식물의 기내생육 뿐 아니라 순화

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7] 순화 후 식물의 생육과 특성을 결

정하는 중요한 환경조건이 된다[8]. 전통적 순화조건으로서 기

내에서 생육한 식물이 잘 적응하도록 차광을 이용하기도 했지

만[5] 기술이 발달하면서 외부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고, 병해

충 유입이 적으며 다단재배를 통한 재배면적당 수확량이 증가

하는 온실이나 식물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 식물공장형 육묘배양실에서 식물의 번식과 생산에 이

용하기 위해서는 인공광을 이용한 최적의 생육조건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9].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가 일반화되면서 온실의 인공광으로 이용하고 있

으며[9], 광의 파장(광질)을 조절하여 순화 중인 식물의 최적 

광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순화 식물의 생존율과 생육을 개선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8,10]. 국내에서는 식물공장이나 기

내배양에서 인공광을 통한 작물의 재배와 생산을 중심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어[11,12] 순화과정 중 광질에 따른 순화 특

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배양된 

페튜니아(Petunia hybrida)를 다양한 광환경에서 순화하였을 

때 순화실과 온실에서의 페튜니아 생육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본 시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충남대학교 연구농장에서 

2019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수행되었고, 공시 식물은 충남대학

교 원예학과에서 조직배양한 페튜니아(P. hybrida) ‘Midnight’ 

품종을 이용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공시 토양은 조경용 상토

(ChamGrow Ins., HongSeong, Korea)를 이용하였다.

광질별 순화 후 페튜니아의 생육특성

순화 시 광질 별 페튜니아의 생육을 조사하기 위해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4개의 다른 광질에서 10일간 수행

하였다. 처리구는 순화 시 처리하는 광질에 따라 백색광 처리

구(대조구, white light; WL, Control), 청색광 처리구(blue 

light; BL, 447 nm), 적색광 처리구(red light; RL, 667 nm) 

및 녹색광 처리구(green light; GL, 519 nm)로 구분하였고, 

각 광은 서로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흑색판을 이용하여 구획

화하였다.

육묘용 포트(3 inch)에 공시상토를 균일하게 충진한 후 조

직 배양된 페튜니아를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배지를 분리한 

후 이식하였다. 이식한 페튜니아 묘는 지상부 생육이 비슷한 

크기로 구분한 후 각 처리구에 고르게 완전임의배치법(3반복; 

반복구당 2개체)으로 배치하였다. 각 처리구에는 순화기간 중 

이식한 묘와 광원과의 거리는 약 10 cm 정도였으며, 순화실 

내 광처리구의 광합성유효광량지속밀도(PPFD; photosyn- 

thetic photon flux density)는 125±10 μmol/m2/s를 나타

내었다. PPFD는 광량자 센서(LI-900, LI-COR, Lincolin, 

NE, US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시험기간 동안 순화실의 온

도는 30±2℃였고, 상대습도는 50%로 유지되었다.

10일 동안 4개의 광질에서 순화를 마친 페튜니아는 온실로 

옮겨져 유리온실에서 22일간 적응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기

간 중 온실의 온도는 25±5℃였고, 상대습도는 55±5%였으며, 

관수는 1일 1~2회 실시하였다. 관리 중 충해가 발생하여 에마

멕틴벤조에이트 유제(emamectin benzoate 2.15%, Jahng- 

Ryu Industries Co. Ltd., Cheongju, Korea)를 1회 살포하

였다.

조사내용 및 방법

광질별 생육을 평가하기 위해 페튜니아의 초장, 엽장, 엽폭, 

가지수, 엽수, 꽃눈수, 엽록소 함량, 카로테노이드 함량 및 지상

부와 지하부의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초장은 페튜니아의 가장 

긴 가지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엽장과 엽폭은 페튜니아 개체 중 

가장 큰 잎 3장을 채취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채취

하여 엽록소 함량 측정에 이용하였다.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

부는 60°C로 셋팅된 드라이오븐(ON-12G, Jeio Tech Co. Ltd., 

Daejeon, Korea)에서 24시간 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 무게

를 측정하였다. 식물체 중 엽록소 함량은 일정량의 잎을 채취

하여 95% 에탄올을 추출용매로 냉암소에서 48시간 추출하여 

UV-spectrophotometer (Genesys 20, Thermo, Massachu- 

setts, USA)를 사용하여 648 nm, 664 nm 및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아래와 같은 식으로 엽록소(chlorophyll 

a, chlorophyll b, chlorophyll a+b) 함량과 카로테노이드

(carotenoide) 함량을 계산하였다[13].

Chlorophyll a (µg/mL) = 13.36 A664 – 5.19 A648

Chlorophyll b (µg/mL) = 27.43 A648 – 8.12 A664

Carotenoid (µg/mL) = (1000 A470 – 2.13 chlorophyll a 

– 97.64 chlorophyll b) / 209

통계처리는 SPSS 12 (Ver. 12.1, IBM, New York, USA)

를 이용하여 Duncan 다중검정(p≤0.05)을 통해 처리구간 평

균값의 유의차 및 상관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순화기간 중 광질별 페튜니아의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10일 동안 순화 후 생육을 조사하였다(Table 1). 순화 전과 후

를 비교할 때, 페튜니아의 초장, 엽장, 엽폭, 가지수, 엽수, 꽃

눈수 및 지상부와 지하부 건물중은 모두 증가하였다. 순화처리 

후 페튜니아의 생육은 광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순화 후 초장, 엽장 및 엽폭은 각각 153.3-257.5 mm, 41.7- 

50.2 mm, 21.4-26.7 mm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초장은 청색

광 처리구(BL)에서 가장 길었고, 백색광 처리구(WL)보다 약 

42% 증가하였고, 적색광 처리구(RL)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녹색광 처리구(GL)은 감소하였다. 

엽장은 WL과 비교할 때, BL과 RL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GL은 감소하였다. 엽폭은 BL에서 WL

보다 11.7% 증가하였다. 분지된 가지수와 엽수 및 꽃눈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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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8-4.7 ea/plant, 63.2-112.3 ea/plant, 14.8-29.7 ea/ 

plant을 나타냈다. WL과 비교할 때 RL은 WL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BL과 GL은 WL보다 감소

하였다.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물중은 각각 0.484-0.688 g/ 

plant와 0.066-0.115 g/plant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지상부의 

건물중은 RL에서 가장 많았고, WL과 비교할 때, 29.3%가 증

가하였고, 지하부의 건물중은 RL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WL이나 GL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광질별 순화를 마친 후 온실에서 재배한 페튜니아의 생장

과 생육을 조사하였고, 온실에서 재배 후 페튜니아의 초장, 엽

장, 엽폭, 분지 가지수 및 건물중 등은 순화 후보다 증가하였

으며, 엽수와 꽃눈수는 순화 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2). 온실에서 22일간 재배 후 각 처리구별 초장은 BL

과 RL에서 WL보다 각각 16.7%와 11.3% 증가하였고, 엽장과 

엽폭은 GL에서 WL보다 각각 14.4%와 11.9% 증가하였다. 

가지수, 엽수 및 꽃눈수는 RL에서 WL과 통계적으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BL과 GL은 감소하였다. 지상부의 건

물중은 BL, GL 및 RL에서 각각 30.0%, 17.2%, 6.5%씩 증가

하였고, 지하부 건물중은 GL과 RL에서 59.0%와 22.9%씩 증

가하였다. 온실재배 시 페튜니아의 생육은 광질별 순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순화기간 중 광질별 페튜니아 잎의 색소의 변화를 조사하

기 위해 10일 동안 순화 후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 함량을 조

사하였다(Table 3). 초기 식물을 기준으로 순화 후 페튜니아의 

엽록소 및 카로테노이드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온실재배 후에

서는 조직배양 식물과 유사하거나 감소하였다.

순화 후 처리구별 광환경에 따른 페튜니아 잎의 엽록소a, 

엽록소b, 총엽록소 및 카로테노이드 함량은 WL과 비교할 때, 

BL은 각각 20%, 11%, 17% 및 19%씩, GL은 21%, 16%, 

20% 및 17%씩 증가하였다(Table 4). 광질별 순화 후 온실에

서 적응시험 후 페튜니아 잎을 채취하여 엽록소 함량과 카로

테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엽록소 함량(chlorophyll a, b, 

a+b)은 BL과 GL에서 WL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고, 카로테노이드 함량은 WL보다 감소하였다. RL

은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 함량 모두 감소하여 다른 처리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순화 후 BL과 GL처리구에서 엽록소 함

량이 증가하였고, 온실재배 후 감소하였다.

Treatmentsz
Shoot 
length

Leaf length Leaf width
No. of 
branch

No. of leaf
No. of 

flower bud
Dry weight 

of shoot
Dry weight 

of root

(mm) (ea/plant) (g/plant)

Initial plant 111.3dy 36.5d 16.3c 3.0c 43.8c 12.2d 0.171c 0.020c

WL 172.5b 46.2ab 23.9b 4.7a 112.3a 29.5a 0.532b 0.079ab

BL 257.5a 50.2a 26.7a 3.8b 63.2b 14.8c 0.500b 0.066b

GL 153.3c 41.7c 21.7b 4.0b 83.0b 20.0b 0.484b 0.095ab

RL 169.0b 44.7bc 21.4b 4.3ab 111.2a 29.7a 0.688a 0.115a
zTreatments were as follows; WL (white light; control), BL (blue light; 447 nm), GL (green light; 519 nm), RL (red light; 
667 nm). Acclima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greenhouse were 28±2℃ and 50±5%, res- 
pectively. Tissue culture petunia was planted into pot on August 23, 2019, acclimated under four different light quality 
for 10 days. It was sampled on August 23 (initial plant) and September 3 (after acclimation) to investigate petunia growth
after applying 4 light quality.
y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evel.

Table 1. Growth of Petunia hybrida after acclimating under various light quality for 10 days

Treatmentsz
Shoot 
length

Leaf length Leaf width
No. of 
branch

No. of leaf
No. of 

flower bud
Dry weight 

of shoot
Dry weight 

of root

(mm) (ea/plant) (g/plant)

WL 292.5cy 67.4b 32.3b 6.4a 128.0a 29.7a 1.103c 0.121c

BL 341.0a 60.9c 28.0c 5.7b 68.7c 18.0c 1.433a 0.103c

GL 295.0c 77.1a 36.2a 5.5b 94.6b 19.8b 1.293b 0.192a

RL 325.4b 59.7c 27.0c 5.9ab 125.6a 30.4a 1.174c 0.148b
zTreatments were as follows; WL (white light; control), BL (blue light; 447 nm), GL (green light; 519 nm), RL (red light; 
667 nm). After acclimated 4 light qualities, petunia was transferred to a greenhouse on September 3, 2019, and then culti-
vated during 22 days. Cultiva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greenhouse were 28±2℃ and 
50±5%, respectively, and grown under sunlight. It was sampled to investigated petunia growth in the greenhouse on 
September 25 (after hardening cultivation in greenhouse).
y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evel.

Table 2. Growth properties of Petunia hybrida growing in the greenhouse after acclimating 4 different light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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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tral distribution: the white light LED [(A) WL; control), the blue light LED [(B) BL, 447 nm], the green light 
LED [(C) GL, 519 nm], and the red light LED [(D) RL; 667 nm]. The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was about 
125±10 µmol/m2/s in each treatment. Spectral scans were recorded at the top of the growing beds and averaged at 
9 points of each treatment.

Treatmentsz
Chlorophyll (μg/g FW)

Carotenoid (μg/g FW)
Chlorophyll a Chlorophyll b Chlorophyll a + b

739.2cy 398.8c 1,138.0c 146.8c

WL 1,017.9b 481.8b 1,499.7b 186.8b

BL 1,220.0a 534.2a 1,753.4a 222.0a

GL 1,232.2a 560.3a 1,792.6a 218.3a

RL 992.4b 473.6b 1,466.0b 176.1b
zTreatments were as follows; WL (white light; control), BL (blue light; 447 nm), GL (green light; 519 nm), RL (red light; 
667 nm). Acclima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greenhouse were 28±2℃ and 50±5%, res- 
pectively. Tissue culture petunia was planted into pot on August 23, 2019, acclimated under four different light quality 
for 10 days. It was sampled on August 23 (initial plant) and September 3 (after acclimation) to investigate the content of
chlorophyll and carotenoid in the petunia after applying 4 light quality.
y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evel.

Table 3. Content of chlorophyll and carotenoid of Petunia hybrida after acclimating under various light quality for 10 days

Treatmentsz
Chlorophyll (μg/g FW)

Carotenoid (μg/g FW)
Chlorophyll a Chlorophyll b Chlorophyll a + b

WL 712.8ay 356.8a 1,069.6a 123.1a

BL 728.4a 376.6a 1,105.0a 112.3g

GL 713.1a 370.6a 1,083.8a 112.2b

RL 567.0b 313.7b 880.7b  90.7c
zTreatments were as follows; WL (white light; control), BL (blue light; 447 nm), GL (green light; 519 nm), RL (red light; 
667 nm). After acclimated 4 light qualities, petunia was transferred to a greenhouse on September 3, 2019, and then culti-
vated during 22 days. Cultivation condition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greenhouse were 28±2°C and 
50±5%, respectively, and grown under sunlight. It was sampled to investigated petunia growth in the greenhouse on 
September 25 (after hardening cultivation in greenhouse).
yMeans with the same letters with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evel.

Table 4. Content of chlorophyll and carotenoid of Petunia hybrida growing in the greenhouse after acclimating 4 different
light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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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Heo et al. [14,15]은 상추(Lactuca sativa)에서 RL을 처

리하는 경우 상추와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와 

같은 국화과 식물에서 초장이나 지상부 생육이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고, Kim et al. [9]은 배초향(Agastache rugosa)에서 

RL을 처리할 때 지상부의 생육과 신장이 감소한다고 보고하

여 식물의 종류에 따라 광질에 대한 생육 반응이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3]. RL은 BL에 비해 식물체의 엽수

를 증가시키고, 식물체 내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기내에서 배양

한 덩굴용담(Tripterospermum japonicum)은 RL를 조사한 

경우 발근이 촉진되었고,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을 증대되었

다[3].

본 연구에서도 BL 처리는 페튜니아의 신장을 증대시켰으

나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물중(페튜니아 생육)은 RL에 비해 감

소하여 Moon and Park [3]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RL

처리 시 식물체 내의 당이나 항산화 물질 등의 생합성이 촉진

하여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환경에 대

한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16,17]. 이외에도 RL

의 처리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발근을 촉

진하고, 환경조건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매

우 중요한 광이지만 단일광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BL이나 GL

등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식물의 생육 개선에 도움이 된

다[3]. Lee and Nam [18]은 흰꽃세덤(Sedum album)에서 

대사산물을 이용하는 약용식물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RL을 포

함하는 WL광을 사용하고, 말린 식물체로 상용하는 경우에는 

BL이 포함된 WL광을 사용할 것이 적절하여 식물의 재배와 

이용에 따라 광질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작

물에 따라 광질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작물의 품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적합하도록 광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8].

광질은 꽃눈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꽃눈의 형성

과 발달은 식물의 화성유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화훼류 식물의 

생육과 더불어 중요한 품질 평가요소가 된다[19]. 식물의 광에 

대한 화성유도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19] 

화훼류 식물의 꽃눈분화에 광질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L은 광수용체의 반응을 

통해 개화 시기를 조절하고[20], 식물의 생육과 호르몬에 신호

를 전달하는 인지질분해효소의 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21] 화훼류 식물의 생육과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광원으로 판단된다.

식물의 생육과 발달을 결정하는 것은 광합성을 통한 동화

산물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BL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엽

록소의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21,22]. Hung et al. [23]

는 BL을 처리한 블루베리(Vaccinium ashei)에서 엽록소 함

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하였고, Maluta et al. [22]은 BL 처리 시 엽록소의 생합성이 

증가하여 엽록소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식물체의 잎

에서 엽록소 함량은 광이나 온도와 같은 기상조건에 의해 영

향을 받지만[24] 엽록소 생합성에 관여하는 영양조건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는다[25]. 한지형 잔디의 뿌리 생육이 개선되는 

경우 질소 흡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Table 1에서 

GL 처리 시 T/R ratio가 낮아 뿌리의 생장 비율이 높았던 점

을 고려한다면 양분흡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사료된다[26]. Lee 

et al. [25]은 질소 흡수가 높을 때, 식물 잎에서 엽록소 함량

이 증가하고, 생육이나 신장을 증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식물체 잎에서 엽록소의 증가는 일정한 범위에서 식물체 잎

의 카로테노이드와 안토시아닌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16,22], 본 연구에서도 엽록소와 카로테노이드 함

량의 높은 상관성(순화실 시험 r=0.98***, 온실 시험 r=0.93***)

을 나타내었다. 이는 BL이나 황색광의 처리 시 엽색 중 황색 

색소가 증가한다는 선행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18] 일반적으

로 식물체에서 대표적인 황색 색소는 카로테노이드로[13] 본 

연구에서도 청색광 처리 시 카로테노이드 함량이 증가하였다

(Table 3). 순화 후 온실 재배 시 페튜니아의 엽록소와 카로테

노이드 함량이 감소한 것은 8월 23일 순화를 위해 페튜니아를 

이식한 후 순화와 온실재배과정에서 포트 안에 있는 양분의 

대부분을 소진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27].

페튜니아의 순화 시 BL은 Table 1에서 초장이나 엽폭이 증

가하지만 분지된 가지수나 뿌리 생육이 감소하여 페튜니아의 

균형적인 생육에 적합한 광은 아니었으나 Table 3에서 잎 조

직 내 엽록소 함량이 증가하여 광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1]. 또한, Table 1에서 순화 시 BL을 조사

된 경우 페튜니아의 줄기신장을 촉진하므로 이에 관여하는 식

물호르몬이나 효소 및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순화 및 재배에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순화과정 중 RL의 처리는 지상부 생육이 WL보다 지상부

의 건물중이 증가하였고, 온실재배 후에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모두 증가하였다(Table 2). 이는 RL이 식물의 생육에서 

항산화 물질이나 효소의 활성을 개선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28], 체내에 이러한 항산화 물질의 증대에 의해 불량한 환경

이나 온실 적응과정에서 페튜니아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4]. 또한, 순화과정에서 RL 처

리 시 식물의 뿌리발달을 촉진하여 순화 이후 재배되는 식물의 

활착을 개선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9]. 순화과정 중 식물

의 뿌리발달은 순화 후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

문이다[6].

GL은 광합성에 유효한 광은 아니므로 GL 단일광의 처리

에 따라 식물의 생육과 발달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는 매우 적

으나[30] Thevetia peruviana의 세포배양과정에서 GL을 처

리하는 경우 다른 광에 비해 기질의 소비가 빨라 식물의 생육

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그러나 GL이 단일광이 

아닌 혼합광으로 사용하는 경우 엽록소 함량이 증대되거나 생

육이 증가되는 상승작용을 보고되었다[11]. 이는 GL처리 시 

항산화 효소의 작용이 증대되어 불량한 환경 내에서 스트레스

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4].

페튜니아의 순화 시 최적 광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페

튜니아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을 증대시키고, 화아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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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와 유사했던 RL을 기본광으로 하고, 엽록소 함량을 증

대시키는 BL과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하는 GL

을 추가하여 최적 광조건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더불어 페튜니아의 순화나 온실 재배 중 최적의 광환경과 

시비 및 토양 조건에 대한 보완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광은 식물의 생육과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조직배양된 페튜니아(P. hybrida)의 다른 광 환경에서 

순화하였을 경우 순화실과 온실에서의 페튜니아 생육의 변화

를 조사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서 광은 백색광(WL; 

control), 청색광(BL; 447 nm), 녹색광(GL; 519 nm) 및 적

색광(RL; 667 nm)을 이용하였다. 순화 후 WL과 비교할 때, 

BL에서 페튜니아의 초장과 엽폭이 각각 42%와 11.7% 증가하

였고, RL은 지상부의 건물중이 29.3% 증가하였다. 순화 후 엽

록소와 카로테노이드 함량은 BL 처리구에서 각각 17%와 19%

씩 증가하였고, GL은 20%와 17%씩 증가하였다. 온실에서 재

배 후 초장은 BL과 RL에서 16.7%와 11.3%씩 증가하였고, 엽

장과 엽폭은 GL에서 14.4%와 11.9%씩 증가하였다. GL과 

RL을 순화한 후 이를 온실에서 재배할 때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WL보다 증가하였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할 때, BL은 

페튜니아의 초장의 신장과 엽록소 함량 증대에 관여하고, GL

과 RL은 페튜니아의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에 관여하는 광 파

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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