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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개똥쑥의 작물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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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development medicinal Artemisia herbs of high quality, Korean A. annua L. were investigated

with its ecolog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asic statistical data of agronomic characteristics. This species,

which is annual herb, is mainly distributed to marginal land, riverside, roadside, grassland. Ecological niche is low species in

competition of the others. Its pollination is basically anemogamous, but is frequency pollinated by insects. This species is

characterized as tap root, 1~3 pinnate compound leaf of ovate or narrowly ovate, stem is green, erect and solitary. Inflores-

cence is paniculate, receptacle is not hair. Capitulum, consist of ray floret and disk floret, is subglobose shape. Additionally,

this species could be easily discriminated from related Artemisia herbs by the capitulum size. Ray floret is female, disk floret

is bisexual. Flowering season is from August to October. Seed is achene unattached hair. Stem length ranged from 179㎝ to

225㎝, and stem diameter and number of branch were 17.14 ± 1.68㎜, 2.43 ± 0.51㎜, respectively. Length and width of leaf

were 14.5 ± 0.5㎝, 15.0 ± 1.0㎝, and leaf number of main stem were 48.06 ± 10.57㎝, respectively. Fresh weight of aerial

parts and root were 364.7 ± 14.1 g, 32.6 ± 5.1 g, and its dry weight were 136.6 ± 10.0 g, 14.9 ± 2.34 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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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쑥속 (Artemisia L.) 식물은 국화과에 속하는 북방계 식물로

서 북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구의 극지방, 남반구의 열대 및

아열대, 더운 사막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서 분

포하고 있다 (Lodari et al., 1989). 또한 한국에서는 쑥속 식

물들이 애엽 (艾葉), 인진 (茵蔯), 유기노 (劉寄奴), 암려 (菴閭)

등의 생약명으로 불리며, 쑥뜸, 쑥찜질, 항비만, 항동맥경화, 혈

당개선, 간기능개선 등 오랫동안 민간의약 및 한의약재로 이

용해 왔다 (Choi et al., 2008). 그중 개똥쑥 (Artemisia

annua L.)은 독특하고 강한 향기로 인해 다른 쑥속 분류군들

과 구별되며 (Lee, 2009), 청호 (菁蒿), 황화호 (黃花蒿) 등의

생약명으로 불려져 오고 있다 (Sung, 2008). 또한 오래전부터

개똥쑥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어져 왔으며, 해열, 이담,

악창 등의 질병을 다스려 왔다 (Dhingra et al., 2000;

Moon, 1984). 오늘날에는 유방의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

키는 항암 효능 등이 입증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주목 받고 있는 생약제로 평가 받고 있다 (Singh and

Lai, 2001; Kwon et al., 2007). 주요성분으로는 arteannuin,

arteanuin B, scopoletin, coumarin, eupatin 등의 성분이 함유

되어 있고, 이러한 성분들이 항암, 항균작용과 관계가 깊어 이

들의 화학적 구조를 밝혀내는 연구가 수반되었으며 (Schmid

and Hofheinz, 1983; Avery et al., 1992), 주요성분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조직배양 및 유전자 형질전환 연구까지도 수

행되어 왔다 (Paniego and Giuletti, 1994; Chen et al.,

2000). 이처럼 개똥쑥의 연구는 천연물학, 약학, 분자생물학적

인 관점에서 주로 실험실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정작 실험포

장 및 근연종과 구별할 수 있는 주요 형질적 특징 및 재배학

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약용식물은 일반 작물과는 달리 안정성 평가를 통해

한약재 및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생약재 품질의 표

준화 및 고급화 연구를 위해서는 분류 및 형태학, 천연물학,

약학 등 여러 분야에서도 작물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똥쑥의 작물학적 특성을 조사하여 근연 쑥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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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혼동과 오용을 방지하며, 약용식물자원으로써의 고급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개똥쑥은 국내의 경기도 난지, 수원, 충북

음성군에서 2007~2008년까지 수집 되었다. 수집된 자원은 시

험포장에 보존한 후 증식하였으며, 재료의 일부는 정확한 종

동정을 위하여 석엽표본으로 제작하여 표본실에 확증표본으로

보관하였다 (Table 1).

 

2. 연구방법 

국내에서 수집된 개똥쑥의 종자는 2009년 3월에 온실에서

200구 연결포트의 트레이상자에 파종한 후 본엽기에 1본씩만

남기고 솎아주었다. 4월초 시험포장에 사양토 토성의 포장에

17-20-20-3,000㎏/10a (N-P2O5-K2O-퇴비)/10a를 전량 기비로

시용한 후 주간 30×30㎝의 간격으로 정식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3반복이었고 구당 20주씩 조사하였다. 형태학적인 특

징은 잎과 꽃의 정량적 및 정성적인 형질을 측정 및 관찰하였

으며, 화기형질은 도해한 후 해부현미경 (Olympus SZ61)

DP-manager program을 통해 측정하였다. 조사된 형질은 엽

형, 엽장, 엽폭, 두화형 등을 비롯하여 총 28개의 형질을 조

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태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원의 생활형은 1년 이내에 발아,

성장, 개화, 결실한 후 고사하는 1년생 초본으로 관찰되었으

며, 자생지에서 단생 또는 군생 하였다. 본 종의 생태적 분포

는 들판, 강 또는 하천부지, 숲의 가장자리, 불모지, 초지, 길

주변 등에서 주로 수집되었으며, 종과의 경쟁력에서 생태적 지

위가 낮은 종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개똥쑥의 지리학적 분포

로는 중앙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몽

고, 만주, 인도, 시베리아, 러시아를 비롯하여 북아프리카, 유

럽, 북미 등 적도 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

광역성 식물로 판단된다 (Kitamura, 1940; Ling, 1991a,b;

Lee, 1996a,b). 쑥속식물의 생식은 영양번식과 종자번식을 함

께 하거나 종자번식만을 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분

(Pollination)은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일부 곤

충에 의한 수분도 보고되고 있다 (Leppick, 1970). 한편, 본

연구결과에서 개똥쑥은 1년생 초본으로 종자번식을 하며, 개

화시 소화 (Floret)에 선모 (Glandular trichome)가 분포함으로

써 이에 대한 분비물을 얻기 위해 여러 곤충 (벌, 등애 등)이

개똥쑥의 주변에 모이는 것으로 볼 때, 개똥쑥의 수분기작은

풍매와 충매가 함께 이루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성화

인 주변화는 중앙화 보다 일찍 개화하여 타가수분을 유도하며

, 중앙화는 화주가 성숙될 때 화주를 둘러싼 수술의 약통을 통

과함으로써 주두에 꽃가루가 붙어 자가수분이 이루어진다. 성

숙된 종자에는 관모가 없으나 크기가 작고 적은 무게로 인해

바람에 쉽게 날려감으로써 근연 쑥속 식물보다 넓은 분포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형태학적 특성

1) 영양형질

개똥쑥의 뿌리는 땅속으로 곧게 내린 직근형 (Tap root)으로

애엽 (A. princeps Pamp., A. montana (Nakai) Pamp., A.

argyi H.Lev. & Vaniot), 인진 (A. gmelini Weber & Stechm.)

등에서 보이는 Stoloniferous, Rhizome과 같은 지하경은 관찰되

지 않았다. 줄기는 녹색, 능선이 있고, 직립하였으며, 뿌리에서

한 개의 줄기만 나와 곧추 자라는 외대형 (Solitary)으로 관찰되

었다. 근생엽은 엽병이 있고, 2회 우상복엽하는 난형으로 일찍

시들며, 개화후에는 볼 수 없었다. 경엽의 하부엽은 3회 우상복

엽하며, 4~5개의 열편으로 갈라지고 소엽의 수가 일정하지 않

았다. 엽병은 있으며 기저부에 탁엽이 존재하였다. 경엽의 전체

에 선모가 관찰되었으며, 상부로 올라갈수록 중부엽과 상부엽

의 크기는 작아져 삼각난형, 난형, 좁은난형의 형태를 보였고,

복엽수는 3회에서 1회로 감소하였다 (Table 2, Fig. 1).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Artemisia annua L. collected in Korea.

Collection site Collection date Voucher number

 Gyeonggi-do, Suwon 2006. 9. 8.
MPS000956
MPS000957
MPS001053

 Gyeonggi-do, Nanji 2007. 7. 3.
MPS001371
MPS001372
MPS001373

 Chungcheonbuk-do, 
 Eumseong

2008. 10. 8
MPS001770
MPS001771
MPS001772

Table 2. Vegetative characteristics of Artemisia annua L. collected
in Korea.

Characters  Qualitative data

Life form Annual

Root Tap

Stem Green, Erect

Basal leaf Ovate, 2 pinnately

Lower leaf Ovate, 3 pinnately

Middle leaf Narrowly ovate, 2-3 pinnately

Upper leaf Narrowly ovate, 1 pinn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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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식형질

개똥쑥의 화서는 개화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해 피는

무한화서이며, 무한화서 중에서도 전체적 모습이 원뿔형태인

원추화서로서 국화과 쑥속식물의 전형적인 화서로 관찰되었다

(Lee, 2006). 두화형은 반구형이며, 두화의 길이는 평균

1.33㎜, 너비는 평균 1.27㎜로 쑥속 식물의 두화 크기 중 가

장 작아 근연종과 본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형질로 사료

된다 (Lee, 2009). 외부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성숙된 꽃과

열매를 보호하며, 수분매개자의 유인과 종자의 산포에 관여하

는 기능을 가진 총포는 3열로 배열되어 있으며 (Burrt, 1977),

총포편은 털이 없고 난형, 둥근난형의 형태로 관찰되었다. 총

포내의 소화는 설상화가 없는 통상화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화는 주변화 (Ray floret)와 중앙화 (Disk floret)로 구분되

었다. 이중 주변화는 중앙화보다 먼저 개화 하였으며, 수술이

없는 단성화인 자성화 (Female floret)로 관찰되었다. 중앙화는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는 양성화이며, 암술은 주두가 2개로 갈

라졌고, 수술은 5개로 서로 맞붙어 취약웅예 (Syngenesious)를

이룬다. 또한, 수술의 약통상부에 부속체가 있다. 개똥쑥의 화

관은 주변화, 중앙화, 모두 선모가 분포하였으며, 통으로 된 합

판화관을 이루었다. 종자는 관모가 없는 수과로써 주변화, 중

Fig.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annua L. collected in Korea.
(A) Habit, (B) Stem, (C) Inflorescence, (D) Lower leaf, (E) Epidermis of leaf, (F) Root, (G) Capitula, (H) Involucre bract, (I) Ray
floret, (J) Disk floret, (K) Stamen, (L) Pistil (Ovary is removed, left and right is represented pistil of ray floret and disk floret,
respectively), (M) Seed. The arrow of GA, AP, and AC is glandular trichome, appendix, and anther ca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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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화 모두 종자가 결실되었으며, 흰색의 과피로 싸여 있고, 이

를 제가하면 투명한 갈색의 종자가 있다 (Table 3, Fig 1).

3.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특성

포장 시험구에 재식거리 30×30㎝로 정식한 개똥쑥의 지상

부 및 지하부 생육특성은 Table 4와 같다. 초장은 179~225

㎝로 평균 211㎝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200㎝ 이상의 균일

한 결과 값을 보였다. 줄기는 2~3개로 분지되었으며, 경직경

은 평균 17.14㎜로 변이 폭은 적었다. 주경의 엽수는 평균

48.1개로 개체당 최대 20개 정도의 엽수차이를 보였으며, 엽

장, 엽폭, 엽병장은 각 평균 48.1㎝, 14.5㎝, 15㎝로 개체간

의 엽의 크기에 있어서 길이와 폭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장과 근경의 평균은 각각 20.8㎝, 22.1㎜

로 조사되었으며, 근경은 경직경의 값이 클수록 비례하는 특

징을 보였다. 개똥쑥의 지상부중과 근중의 평균은 364.7 g,

32.6 g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건조한 무게 (45℃에 7일간 건조)

는 각각 136.6 g, 14.9 g로 37.5% 45.7%씩 감소하였고, 수분

함량은 지상부 62.5%, 지하부 5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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