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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ater content and flower qualities of oriental hybrid lily cv.

‘Siberia’ cut flower, flowers were subjected to dry and cold storage at 5oC for 3, 6, and 12 days and subsequently exposed

to ambient temperature (26oC) in bottles with water for up to 16 days. Flowers stored at 22oC in dry condition for 3 days

were used as the control. Changes in fresh weight, moisture content, water balance, flowering stages, osmolality and vase

life of cut flowers were observed. Flowers treated with cold and dry storage had higher moisture content compared to

control sample. However, this trend was evident only for 3-day cold and dry stored sample during the whole storage

period. The fresh weight of cut flowers increased gradually when the samples were transferred to ambient temperature

in water bottles and then declined steadily before reaching the peak in between 6-8 days of vase life. However, the

changes of fresh weight of control sample were substantially faster than samples pre-treated with cold and dry storage.

This was also correlated with the water balance of cut flower as it reached the minus (-) value in 6-8 days of vase life

at ambient temperature. Cut lily flowers showed high osmolality values corresponding with the duration of dry storage

regardless of low or higher temperature. However, osmolality had no effect on vase life since flower stem absorbed water

rapidly at the end of dry storage period. Our vase life results suggest that cold and dry storage of lily cut flowers for a

certain period could ensure longer vase life at ambient temperature. It was observed that prolonging the storage period

at cold and dry condition for more than a week significantly increased bud abortion, reduced longevity of flowers and

reduced the vase life of cut flowers. On the other hand, the shorter cold and dry storage treatment delayed the bud opening

and senescence of the flowers, thus, slowering the normal maturation and aging. Results indicated that dry and cold stor-

age at 5oC for 3 days was effective in maintaining and preserving overall quality and vase life at ambient condition of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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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합(나리)은 일반적으로 건식 저장 후에 유통되는데, 절

화 관상 시 품질유지를 위해 적정 저장조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국내 백합의 재배면적은 161ha, 생산액은 약 171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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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은 174백만본으로1),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절화 수

출 및 생산이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화훼작물이다. 그러나

생산적 요건 이외에 국내 저장 유통 시 저온 작업 및 운송

관리 미흡으로 품질 저하가 지적되고 있으며2,3), 수출 시에

도 수확 후나 유통상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미개화·조기

노화 등의 상품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4). 그러므로 화훼

분야에서 절화의 효과적인 수확 후 관리를 위해 작물 특성

에 맞춘 유통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Choi 등5)은 출하시기

조절 및 물량확보 등의 경제적 이유로 오리엔탈 나리는 저

온 처리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장·유통 시 절화

의 저온 처리에 대해서 5oC가 적정하다고 보고하였다.

백합의 적정한 저장기간은 6일 이하라는 보고가 있지만6),

적정 저장 온도 외에 저장 기간이 짧거나 길었을 경우 절화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원예 작물은 저장 중에 수분

의 체내 보존이 중요하지만7) 절화에서 수분과 관련되어 절

화보존 시 수분균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8,9). 절화를 저

장함에도 불구하고 작물 체내 수분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또

는 소비자가 이용하기 전에 어떤 조건이 절화 수명에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찰이 미흡하다.

원예작물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수분함량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10,11), 저장 중 수분함량이 변하여 이를 보

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12), 수분감소에 따라 상품성까

지 상실하게 된다13). 백합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건식으로

저장 ·유통되는데, ‘시베리아’ 나리는 중요한 화훼작물임에

도 불구하고, 저장기간과 같은 저장 ·유통 시에 대한 연구

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절화 품질유지를 위해 종이상

자 포장이 저장 기간과 절화보존 시 품질관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여 절화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백합 (나리)의 포장 후 저장기간에 따른 절

화보존 시 특성을 조사하였다.

1. 실험 재료

실험재료는 오리엔탈 나리 ‘시베리아(Siberia)’ 품종으로 강

원도 강릉시 왕산면 지역에서 재배한 것으로 정식은 5월에

구근의 크기가 16-18 cm, 수확은 8월 25일에 한 것을 이용

하였다. 채화시 꽃의 수는 3륜인 것 중에서 첫 번째 꽃봉오

리의 길이가 8-10 cm 정도인 것을 수확하였으며, 채화 후

12시간 동안 물 올림을 하였다.

2. 절화의 포장 방법과 저장

백합(나리)의 포장 및 이송은 천공된 Sleeve (Perforated

polypropylene film)에 5본 단위로 포장하여 시베리아 30본

을 1,010×360×300 mm의 골판지 상자에 담아 오전 동안

상온으로 3시간에 걸쳐 수송하였다. 저장은 운송된 포장상

자 그대로 담은 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저온저장고(일반

대류식)에 암 상태로 저온 건식저장(5.0±1.0oC)을 하였다.

관행적인 백합 유통의 사례를3,14) 대조구로 하여, 다른 저장

기간의 시험과 동일한 포장 상태로 상온 저장고(22.2±1.4oC)

에 저장하여 이용하였다. 저온 건식저장 기간은 3일, 6일,

12일로 하였으며 대조구는 상온 건식저장으로 3일간 하였

다. 저온 건식저장 기간이 등간 간격이 아닌 등비 간격으로

하여 절화보존 시보다 변별적인 측정 값을 얻고자 하였다.

절화 저장과 보존 시 백합(나리)을 동일한 날에 채화하고 저

장하면서 저장기간 종료일을 절화보존 첫날 0일로 지정하

여 Fig. 2에서 Fig. 6까지 나타내었다. 절화보존 시 시험구

배치는 완전 임의 배치 3반복으로 하였다.

3. 절화보존 조건

저장 후 절화보존 실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저장유

통 실험실에서 온도는 26.0±1.2oC, 일장조건은 형광등 10시

간 조명 조건하에서 수행하였다.

4. 절화 특성 조사

절화 특성 조사는 건식저장 종료 후 절화를 보존하면서

꽃의 수분함량, 생체중 변화, 삼투몰 농도, 수분균형, 절화

수명, 개화 상태, 엽록소 함량 등을 조사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수분함량 측정은 꽃과 잎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절화 채

취는 제 1번화로 잎은 하엽 5매를 이용하였다. 절화보존 시

꽃의 수분 함량 측정은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4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수분함량 측정방법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

석기준15)에 따라 80oC 건조법에 의해 생체중과 건물중을 조

사하여,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생체중 변화 및 수분균형은 절화보존 중 생체중 변화를

매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수분균형 산출은 전날의 용기와

용액 무게에서 당일의 용기와 용액 무게 및 자연 증발량을

뺀 값으로 증산량을 구하고, 용기와 용액, 절화 무게의 일별

감량으로 흡수량을 구하여, 흡수량에서 증산량을 뺀 값으로

구하였다.

또한 백합의 수확 후 저장 조건에 따른 수분 변화 이외에

절화보존 동안의 삼투몰(Osmolality) 농도의 변화는 제 1번화

를 이용하여 4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삼투몰 농도는 Lee

등16)의 실험 방법과 매뉴얼17)을 참고로 하였고, 절화의 즙액

을 짜서 Vapor pressure osmometer (5520, Wescor, Logan,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개화 정도에 따른 외관의 변화는 Suh와 Kim18)의 보고를

참고로 하여 절화보존 개시일로부터 4일 간격으로 촬영하

면서 개화 정도 등을 관찰하였다. 절화수명 조사는 매일 오

전 11시에 조사하였고, 절화수명 종료시점은 꽃이 시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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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거나 꽃이 만개되지 않아도 잎이 말라 관상가치를 상

실한 때로 정하였다.

엽록소 함량은 Park 등19)의 방법을 참조로 하여 DMSO

(Dimethyl sulfoxide) 10 mL에 신선한 잎 조직을 100 mg

넣고 65oC 수조에 30분간 침출 후, Spectrophotometer (DV

650, Beckman coulter, Brea, USA)를 이용하여 645 nm와

66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5. 통계처리

결과의 통계처리는 SAS(Version 9.2, SAS Inc., Car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평균간 유의차 검

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으로 유의수준 p≦

0.05에서 분석되었다.

결과 및 고찰

1. 건식저장 기간에 따른 꽃과 잎의 수분함량

백합(나리)의 건식저장 후 꽃과 잎에서 수분함량은 저장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Fig. 1). 골판지 종이박스에

포장 후 건식 저장시 저장 후 꽃과 잎의 부위별 수분함량은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시베리아’ 나리 꽃과 잎의 저온 건식저장 후 저장 기간에

따라 부위별 수분함량을 보면(Fig. 1), 꽃의 수분함량은 건식

저장 3일한 것이 85.6%이었고, 건식저장 6일이 85.4%, 건

식저장 12일이 84.8%이었다. 잎은 건식저장 3일이 87.7%

이고, 건식저장 6일이 85.4%, 건식저장 12일이 85.4%이었

다. 대조구인 상온 건식저장 3일 한 것은 꽃과 잎의 수분

함량이 각각 85.0%와 82.1%이었다.

‘시베리아’ 나리 잎의 저온(5oC) 건식저장 3일, 6일, 12일

을 비교하면, 수분함량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상온 저장 한

것은 동일기간의 저온저장 조건보다 수분함량은 더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 꽃의 수분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수확 후 원예작물의 수분함량은 호흡과 증산작용에 의해

감소하며12,20), 채소에서 수분함량은 약 90-95% 이상으로21),

수분이 5-10% 감소하면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3).

그러나 화훼에서는 아직 절화의 수분감소에 따른 영향과 저

장조건에 따른 수분감소 정도가 절화의 수명 및 개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본 실험에서 오리엔탈

나리 ‘시베리아’ 절화의 건식저장 기간에 따른 수분함량은

85-8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화의 저장기간에 따라 수분함량 변화를 유도하여 수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백합과 같은 화훼는 저

장 상태보다는 절화보존 시 관상가치로 상품성이 판단되므

로 청과물과 같이 저장 중의 수분함량 감소에 따른 상품성

판단은 어려워 보인다. 앞으로 절화에서도 청과물과 같이 저

장에 따른 수분함량 기준을 제시하여, 상품성에 미치는 변

별적인 척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꽃의 수분함량

절화보존 시 ‘시베리아’ 나리의 수분함량은 저온 건식저장

기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Fig. 2). ‘시베리아’ 나리

의 저장 후 절화보존 시 개화하는 동안 일정기간 수분함량

이 증가하고 건식저장 기간에 따라 증감 정도는 다소 차이

를 보였으며 저장 기간 이외에도 온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

Fig. 1. Moisture content of flowers and leaves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after dry storage at cold (5oC) or room tem-

perature (22oC) for different stipulated times.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replicat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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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 나리 수분함량은 저온 건식저장 후에 84.8-

85.6%이었는데, 화병에 절화를 꽂은 후 수분을 흡수하면서

함량이 변화하여 90.6-92.5%까지 증가하였다. 저장기간에 따

른 수분함량 차이는 절화 보존 8일째에 저온 건식저장 3일

한 것이 92.5%이고, 저온 건식저장 6일한 것이 90.6%, 저

온 건식저장 12일한 것이 91.0%이었다. 따라서 ‘시베리아’

나리는 화병에서 절화보존 시 저온 건식저장 기간이 길어질

수록 꽃의 수분함량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구

인 상온 건식저장 3일한 것은 절화보존 8일째에 92.6%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12일째에는 89.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 나리 꽃의 건식저장 후와 절화보존 시 수분함

량 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데, 본 연구를 통해 저장 또는

유통 기간에 따라 절화 관상 시에 수분함량이 다른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저장온도가 달라지면 절화보존 시 수분변화

정도가 다른 경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대조구로서

상온 건식저장 3일한 것은 수분증가 정도가 저온저장한 것

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8일 이후는 수분함량이 Fig. 2

에서와 같이 크게 감소되어 저장온도에 따른 수분변화 패

턴이 달리 나타났다.

절화보존 시 ‘시베리아’ 나리 꽃의 수분함량은 건식저장

기간에 영향을 받아 저장 기간이 짧을수록 절화보존 시 꽃

의 수분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베리아’ 나리에서 저온으로 건식저장 기간을 짧

게 하여 관리하는 것이 절화보존 시 꽃의 수분함량이 높게

유지되며 수분 변화 패턴도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생체중 변화

‘시베리아’ 나리 건식저장 기간 따라 절화보존 시 생체중

변화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생체중 변화 시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본 실험에서는 절화보존 전 건식

저장기간 등의 차이가 절화보존 시 꽃 ·잎 ·줄기를 포함한

절화의 생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절화의 생체

중은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화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

하여 생체중이 증가하다가 In 등22) 일정 기간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Fig. 3은 ‘시베리아’ 나리의 건식 저장기간을 달리한 후에

절화보존 시 생체중 변화로, 건식 저장기간 등의 차이에 따

른 생체중 변화율이 크게 차이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생체중 감소 시점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조구와 같이 저장온도가 높아져도 절화보존 시

생체중 감소 시점이 빨라졌다.

절화보존 시 ‘시베리아’ 나리의 건식 저장기간에 따라서는

저장 3일한 것이 절화보존 8일째에 128% 까지 증가한 이후

에 감소하였고, 저장 6일한 것은 7일째에 129% 증가 후 감

소하였으며, 저장 12일한 것은 6일째에 124% 증가 후 감소

하였다. 그리고 대조구의 상온 건식저장 3일의 생체중 변화

는 절화보존 7일째에 130%에 이른 후 감소하였다.

다른 화훼 종류인 장미23)나 국화24)에서 절화수명 조사 시

생체중이 2-4일까지 증가하고, 다른 품종의 백합인 ‘카사브

랑카’는 5일 정도까지 증가하는데 반해25), ‘시베리아’ 나리

는 이보다는 늦은 6-8일까지 생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시베리아’ 나리가 다른 절화보다 수분흡수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건식저장 후에 절화보존 시 수분흡수로 인해 생체중이 증

Fig. 2. Moisture content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26oC) after dry storage at

different periods either at low (5oC) or room temperature (22oC).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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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지만, 생체중의 변화율은 상관관계가 낮아 건식 저장기

간과 연관 짓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저장기간과 생체중

변화시점은 상관계수 r이 -0.67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저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생체중의 변화시점이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베리아’ 나리의 건식저장 기간이 길어

질수록 절화보존 중에 생체중 변화시점이 빨리지는 역의 상

관관계를 보여주었다.

4.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꽃의 삼투몰 농도

절화보존 시 ‘시베리아’ 나리의 삼투몰 농도 변화는 건식

저장 기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하기 어려웠다(Fig. 4). ‘시베

리아’ 나리의 삼투몰 농도 변화는 건식저장 직후에는 저장

기간이 짧을 수록 낮은 삼투몰 농도를 보였지만, 절화보존

시에는 저장 기간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장 직후 ‘시베리아’의 삼투몰 농도는 저온 건식저장이

길어질수록 높았고, 대조구인 상온 저장 3일은 동일 기간의

저온 저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투몰 농도는 저온

건식저장 3일이 395.3 mmol·kg-1이고, 6일이 460.7 mmol·

kg-1, 12일이 513.5 mmol·kg-1이었으며, 대조구인 상온 건식

저장 3일이 416.0 mmol·kg-1이었다. 그러나 절화를 화병에

꽂아 두면 수분을 흡수하여 삼투몰 농도가 감소할 뿐만 아

니라 처리에 따른 삼투몰 농도 변화 정도가 절화보존 전의

영향이 상쇄하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삼투몰 농도는 의료분야에서 체내 삼투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Na+, 당, 요소 등이 혈액이나 의약품에서의 증감 상태

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식물 분야에서는 생육

환경에 따른 삼투압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17).

본 실험에서 ‘시베리아’ 나리를 수확 후 건식저장 조건에

따라 절화보존 동안 삼투몰 농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이용하였으나, 절화보존 시 화병에 꽂으면 지속적으로

수분이 흡수되어 절화 내의 삼투몰 농도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삼투몰 농도는 건식저장 직후에는

건식저장 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대조구를 제외한 꽃

수분함량과 삼투몰 농도에 대한 상관계수 r이 -0.94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무기이온의 흡수나 이동 없이

수분이 감소하여 삼투몰 농도가 영향을 받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5.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수분균형

절화보존 시 수분균형은 건식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ig. 5에서 ‘시베리아’ 나리 절화보존 시 수

분균형 값이 음(-)에 이르는 정도가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 보유 상태와 관계가 깊은 수분균형(수분 수지)은 절

화의 수분흡수와 증산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본 실

험에서는 ‘시베리아’ 나리의 절화 건식저장 기간에 따라 차

이를 보였다. Fig. 5에서 저장 기간에 따른 변화 시점은 저

온 건식저장 12일은 6일째에, 저장 6일은 7일째에, 저장 3

일은 8일째에 음(-)의 값으로 변하였다. 대조구의 상온 건

식저장 3일은 7일째에 음(-)의 값에 이르렀다. 또한 Fig. 6

의 개화 상태와 수분균형을 비교해 보면 음(-)의 값에 이르

는 시기가 1번화의 꽃봉오리가 열리는 만개시기와 비슷하

Fig. 3. Relative fresh weight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26oC) after dry storage

with different periods either at low (5oC) or room temperature (22oC).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replicates. zr is significant

of fresh weight change time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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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는 ‘시베리아’ 나리가 1번화 만개 후 흡수보다는 증

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화훼 종류에 따라 수분균형 경향이 달라서 장미는 절화

보존 시 5-6일 이후에 음(-)의 값을 보였고22,26), 거베라는

2일 만에 음(-)의 값을 나타냈다9). ‘시베리아’ 나리는 절화보

존 시 6일에서 8일째의 증산량이 수분 흡수량보다 많아져,

수분균형 값이 음(-)에 이르렀다. 이때 생체중의 증가도 비슷

하게 최정점에 다다르고 이후에는 중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3의 ‘시베리아’ 나리꽃 수분함량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의 수분함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생

체중은 감소되어 꽃 이외의 부분에서의 수분 흡수보다는 증

산이 많아 수분균형 값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된다.

6.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절화수명과 개화

‘시베리아’ 나리에서 저장 기간 등 저장조건은 절화수명

과 개화에 영향을 미친다(Fig. 6). ‘시베리아’ 나리의 건식저

장 기간에 따라 절화보존 시 절화수명과 개화특성을 조사하

Fig. 4. Osmolality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26oC) after dry storage at different

periods either at low (5oC) or room temperature (22oC). zr is significant of osmolality after storage as affected by dry storage periods

at α=0.05.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replicates.

Fig. 5. Water balance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26oC) after dry storage at dif-

ferent periods either at low (5oC) or room temperature (22oC).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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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절화수명과 개화특성은 Fig. 6과 Fig. 7에서와 같이

절화보존 전에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개화하는 시기가 빨라

져 절화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꽃이 갈변하거나 잎의

황화(黃化)현상으로 인해 상품 가치를 쉽게 상실되었다. 대

조구에서 저장 온도에 따라 상온 저장한 절화가 저온에서 저

장한 것보다 개화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시들어 절

Fig. 6. Changes in visual appearance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immediately after dry storage at cold (5oC) or room

temeperature (22oC) for different durations and subsequent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26oC) in bottles with water. Photographs

show the vase life of the cut flower for 3-day dry storage (A), 6-day dry storage (B), 12-day dry storage (C) at 5oC and 3-day dry storage

(D) at RT (22oC) as the control.

Fig. 7. Vase life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at ambient temperature pretreated with different dry storage periods either

at low (5oC) or room temperature (22oC). zr is significant of vase life as affected by dry storage periods at α=0.05.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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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명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화수명은 건식저장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저온 건

식저장 3일이 16.0일로 처리 중 절화 수명이 가장 길었고,

저장 6일이 12.7일, 저장 12일이 8.7일 순으로 나타났다.

저장 기간이 동일 하더라도 저장온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

여 상온에서 건식 저장한 절화가 수명이 10.0일로 저온저

장 한 것보다 짧아졌다. 저온 건식저장 기간과 절화수명의

상관계수 r은 -0.91로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

서 ‘시베리아’ 나리는 건식저장 기간이 길수록 절화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식저장에 따른 절화보존 동안의 개화정도를 살펴보면,

저온 건식저장 3일은 8일째에 1번화가 개화하기 시작하여

12일째에는 3번화까지 만개하였고, 16일째는 1에서 2번화

가 시들어서 다른 저장 기간의 처리구보다 꽃봉오리 상태

와 만개되어 있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 건식저

장 6일은 절화보존 4일째에 1번화가 개화되기 시작하였고,

8일째에는 1-2번화가 만개하였으며 12일째에는 1번화가 시

들어 떨어졌다. 저온 건식저장 12일은 5oC의 저온에서 저

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장 중에 일부 꽃봉오리가 벌어

져 포장박스 안에서 1번화 15-16%가 개화하였고 줄기 하

단의 잎에서 일부 황화 현상이 발생하였다(자료 미제시). 저

온 건식저장 12일은 절화보존 시 1번화가 4일째에 만개하

였고 8일째에는 시들고 이후 2번화에서 3번화가 만개되었으

나 급격히 시들어 절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또한 꽃이

피더라도 완전히 만개하지 못하고 반쯤 개화 되는 것이 더

러 생겼으며 일부 꽃은 물러지면서 시드는 경우가 많았다.

대조구인 상온 건식저장 3일은 절화보존 0일째부터 개화가

시작되어 4일째에 1번화가 만개하였으며, 8일째에는 1-3번

화가 모두 개화되었으나 일부 정상적으로 개화되지 않은 경

우도 나타났다. 그리고 절화보존 12일째에는 1번화가 마르

면서 시들었고 이후 2-3번화도 급격히 시들어 절화로서 상

품가치를 잃었다. 또한 상온 건식저장 중에 포장상자에서부

터 32.6%가 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줄기 하엽에서 일부

황화 현상이 발생되었다(자료 미제시).

Fig. 2와 Fig. 6의 저온 건식저장 기간에 따른 개화 정도

와 생체중량 변화를 비교해 보면, 저온 건식저장 3일의 생

체중은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꽃봉오리 상태도 개화

가 천천히 전개되는 형태를 보여서 절화보존 8일째에 만개

와 함께 생체중이 최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

건식저장 6일은 건식저장 3일보다 개화가 빨리 시작하였으

며, 생체중 변화에서 건식저장 3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였다. 저온 건식저장 12일은 생체중이 감소로 변하기

전에 상품가치가 하락되어 절화보존 8일째에 1번화가 완전

히 시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구 상온 건식저장 3일은

저온저장 한 것보다 빠른 개화와 함께 생체중 변화 시점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3과 Fig. 6의 건식저

장 후 온도차이에 따라 꽃이 시드는 형태는 저온에서 저장

했던 것은 꽃이 짓무르면서 시들고 수분함량은 높게 유지

되었다. 반면에 대조구로서 상온에서 저장했던 것은 꽃이

마르면서 시들고 꽃의 수분함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저

장 기간뿐만 아니라 온도조건에 따라서 상품가치 하락 시

꽃의 수분 양상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Anil과 William27)은 오리엔탈 나리(백합)의 개화억제를 위

해 저온저장을 실시한 결과, 저장 온도가 개화 및 절화 수명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Suh와 Kim18)과 Rudnicki

등28)은 저온 저장이 화색의 발현 및 개화 정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이는 저장 동안에 호흡량이 저하되고 탄수화물의 손

실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시베리

아’ 나리는 저장 온도뿐만 아니라 저장 기간도 개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 나리는 저장 기

간에 따라 절화 수명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저온 저장·유

통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절화 수명에 유리하였다.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저온으로 저장하더라도 일부 개화

하므로, 저장·유통 중에 개화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

한 연구도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7.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시 엽록소 함량변화

‘시베리아’ 나리는 꽃뿐만 아니라 잎도 관상 가치를 가진

다27,29,30). 저장조건에 따른 잎의 관상 가치 변화를 고찰하

고자 엽록소 함량을 Fig. 8에서 조사하였다. 절화보존 시 엽

록소 함량은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고, 동일한

저장 기간에서는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저온 건식저장 후 절화보존 동안에 엽록소 함량이 감소

하는데 저온 건식저장 3일은 다른 저장 기간에 비해 비교

적 높은 잎의 엽록소 함량을 유지하면서 감소하였다. 그리

고 저온 건식저장 6일과 12일은 저온 건식저장 3일보다 함

량이 낮은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구와

비교해서 저장온도에 따라서는 절화보존 시 저온저장 한 절

화가 상온에 저장한 것보다 잎의 엽록소 함량이 높게 유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서 건식저장 직후의 엽록소 함량은 저온 건식저

장 3일이 10.3 mg·g-1, 저장 6일이 12.3 mg·g-1이고, 저장

12일이 7.4 mg·g-1으로 나타나 절화보존 동안 저장기간이

길었던 것에서 함량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온

도를 달리한 대조구인 상온 건식저장 3일은 잎의 엽록소

함량이 8.3 mg·g-1이었다.

Ranwala과 Miller31)는 분화용 나리를 저온저장 함으로써

잎의 황화가 촉진된다고 하였으나 ‘시베리아’ 나리 절화는

저온에서 건식 저장하는 것이 상온 저장보다 엽록소 함량

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화는 분화와

달리 잎을 포함하여 높은 관상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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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저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저장온도뿐만 아니라 저장기간에 따라서

도 ‘시베리아’ 나리 잎의 엽록소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절화는 저온에서 저장기간이 짧을수

록 잎의 엽록소 함량이 높게 유지되고, 황화 현상이 지연되

어 상품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오리엔탈 나리 ‘시베리아’의 건식저장 기간에 따른 절화

보존 시 수분함량 변화와 절화수명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저장 기간에 따라 저온 저장(5oC)을 한 다음

절화수명에 관계된 수분 및 품질 변화와 개화 정도를 검토

하여 ‘시베리아’ 나리의 절화 수확 후 관리 기술에 관계된

기본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시베리아’ 나리를 채화하

여 저온에서 건식저장 기간에 따라 3일, 6일, 12일한 후 절

화보존 동안에 생체중 변화, 수분균형, 개화정도 등을 조사

하였으며 대조구로서 상온 건식저장과 비교하였다. 저온 건

식저장 후에 ‘시베리아’ 나리의 수분함량은 건식저장 기간에

영향을 받아 저장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져 저장 3일이

다른 처리구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꽃의 수분함량은

절화보존 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저장 기간이 짧을수록

수분이 높게 유지되었다. 생체중 변화는 건식저장 기간에 영

향을 받아 저장 기간이 짧았던 것에서 생체중의 증가 정도

가 컸으며 음(-)의 값에 이르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절화보존 시 생체중 변화는 저온 건식저장 3일

이 생체중 증가 정도가 완만하게 변하며 수분균형도 8일째

에 음(-)의 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장 온

도 차이에 따른 생체중 변화는 상온에서 저장한 절화가 저

온저장보다 증감 정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화정도

는 ‘시베리아’ 나리의 건식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화시기

가 빨라지며, 절화가 빨리 시들어 상품으로써 유지 기간이

짧아졌다. 개화상태를 비교해 보면 3일 저온 건식저장이 다

른 처리보다 개화하는 속도가 늦었으나 절화수명은 다른 처

리구보다 길게 나타났다. ‘시베리아’ 나리의 저온 건식저장

은 저장 기간이 짧을수록 저장 후 수분함량이 높고 수분 균

형값이 음(-)에 늦게 도달하였으며 개화상태가 좋고 절화수

명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베리아’ 나리는 건식저장을 통한 작물체내 수분 함량

감소가 절화보존 시 개화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저장기간이

길수록 절화수명이 감소하여 상품 가치를 떨어뜨렸다. ‘시

베리아’ 나리 절화를 소비자가 이용 시, 상품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결과의 6일 동안 저온 건식저장도 절화수명

을 단축시키므로 저장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화 품질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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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total chlorophyll content of ‘Siberia’ oriental hybrid lily cut flowers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26oC)

after dry storage at different dry storage periods either at low (5oC) or room temperature (22oC). Bars represent the mean±SE of the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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