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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unrecorded alien species plant, Phalaris paradoxa L. (Poaceae) was found in Andeok-myeon, Seogwipo-si, 

Jeju island, Korea. It is native to the Mediterranean region of Europe, and it is currently found worldwide. Phalaris 

paradoxa is distinguishable from related taxa (P. arundinacea, P. canariensis, P. minor and P. arundinacea var. picta) in 

Korea by the following combination of characterstics: spikelets in clusters (the upper central fertile spikelet surrounded by 

six lower sterile spikelets), wing of the keel. This taxon was named ‘Nal-gae-ca-na-ri-sae-pul’ in Korean based on its 

character. We provide its description, illustrations, photographs and a key of related tax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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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갈풀속(Phalaris)은 전 세계에서 22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Baldini, 1995; Barkworth et al., 2007). 대부분의 

갈풀속 식물은 북반구 온대지역의 고유종이며, 특히 유럽의 지

중해지역과 미국 남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Baldini, 1993; 

Tucker, 1996). 

국내 갈풀속 식물은 3종이 자생하고, 1종은 식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orea National Arboretum, 2011). 자생종인 갈

풀(P. arundinacea L.)은 전국 하천변 및 습지의 습윤한 서식처

에서 생육하고 있으며(Lee, 2004; Lee, 2009), 유라시아가 원산

지인 카나리새풀(P. canariensis L.)과 애기카나리새풀(P. minor 

Retz.)은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일대의 길가 또는 초지에서 

생육하고 있다. 갈풀과 닮았으나 잎에 흰 줄무늬가 있어 뱀풀, 

흰갈줄로 불리는 흰줄갈풀(P. arundinacea var. picta L.)은 중

남부에서 관상용으로 식재되고 있으며, 재배식물로 구분되어 

있다(Cho et al., 2016; Kim et al., 2014; Lim et al., 2014; 

Korea National Arboretum, 2011).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발견된 

갈풀속의 미기록 외래식물 날개카나리새풀(Phalaris paradoxa 

L.)에 대하여 국명을 새롭게 부여함과 동시에, 형태적 특징을 기

재하였다. 국내에 자생하는 근연 분류군과의 검색표를 작성하

였고, 도해 및 사진을 첨부하여 근연 분류군간의 분류형질의 차

이를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류군의 기재

Phalaris paradoxa L., Sp. Pl. (ed. 2) 2: 1665. 1763. Type: 

Habitat in Oriente, Forsskal s.n. (LINN 78.6), lectotype 

designated by Baldini & Jarvis, Taxon 40: 483. 1991. For a 

complete synonymy see Baldini (1995).

일년생 초본으로 줄기는 직립 또는 지면을 기다가 직립한다. 

높이는 20-90 ㎝이며 털이 없다. 잎은 길이 5-10 (-15) ㎝, 너비 

2-5 ㎜이다. 잎혀는 유리질이며, 길이 3-5 ㎜이다. 꽃은 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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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피며, 응축원추화서로 아래가 좁아지는 원통형이고, 길이는 

3-9 cm이다. 7개의 소수가 뭉쳐나며 아래쪽 6개의 불임성 소수

는 중앙부 1개의 임성 소수를 감싸고 있다. 임성 소수는 3개의 

소화로 구성되며 2개는 불임성 수꽃이며, 1개는 임성 양성화이

다. 포영은 같은 모양, 같은 크기, 예첨두이며, 7-9맥이다. 포영 

상부에 송곳모양의 돌기가 있으며, 용골의 상반부에 치아상의 

긴 날개가 발달한다. 호영은 길이 3 ㎜이며, 불임성 소화는 호영

이 없거나 매우 축소되어 있다. 호영은 5맥, 내영은 2맥이다. 영

과는 길이 3 ㎜이며, 상부에 털이 드문드문 있다.

국명: 날개카나리새풀(Nal-gae-ca-na-ri-sae-pul)

날개카나라새풀의 분포 및 관찰표본

유럽의 지중해 원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Barkworth 

et al., 2007).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지역에서도 분포하고 있

으며(Hitchcock, 1950; Zuloaga et al., 2008), 일부지역에서는 

경작지 잡초로 보고되었다(Barkworth et al., 2007). 동북아시아

에서는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Shimizu, 2003; Wu and Phillips, 

2006). 국내에서는 2016년 최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에 위치한 송악목장 인근 공터에서 30여 개체가 생육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수입된 목초 및 건초 등 수입시 비의도적으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이전 도입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 현재 도입지역 내 정착 및 분포역 확장을 확인

하였다. 현재 약간의 야생 개체로 관찰되지만 구체적인 서식 지

위가 확립되지 않은 일시정착귀화종(Ephemerophyte; Kim 

2006)으로 판단된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국내 정착과 

귀화여부 및 국내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관찰표본: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Korea, 26, 

Apr. 2016, NIE20160009;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Korea, 26, Apr. 2016, NIE20160010; Andeok-myeon, Seogwipo-si, 

Jeju-do, Korea, 26, Apr. 2016, NIE20160011(Fig. 1, Fig. 2).

근연분류군과의 검색표

1. 7개의 소수가 뭉쳐나며, 6개의 불임성 소화는 한 개의 생식력

이 있는 임성 소화를 둘러싼다.

··········································P. paradoxa 날개카나리새풀

1̀ . 모든 소화는 생식력을 가지거나 1-2개의 불임성 소화가 달

린다. 

2. 근경이 길게 뻗는 다년생 식물, 소수는 타원형~난형, 원추화

서는 꽃이 핀 후 가지가 옆으로 벌어진다.

······················································P. arundinacea 갈풀

2̀ . 근경이 없는 일년생 식물, 소수는 도란형, 원추화서는 가지

가 짧고 소수가 밀생하여 가지가 벌어지지 않는다. 

3. 원추화서는 길이 2-6 cm, 소수는 길이 4-10 mm, 양성 소화 

기부에 인편상으로 퇴화된 2개의 소화가 있다 

·············································P. canariensis 카나리새풀

3̀ . 소수는 길이 약 3 mm, 양성 소화 기부에는 인편상으로 퇴화

된 1개의 소화가 있다.

·············································P. minor 애기카나리새풀

서식처 특성 및 생태특이성 

갈풀속은 매우 넓은 생육범위를 보이며, 습지에서부터 건조

한 초지까지 발달한다(Baldini, 1993; Baldini, 1995). 날개카나

리새풀은 경작지, 해안 또는 길 가장자리 등 인간간섭 영향이 미

치는 서식처에서 생육한다. 일반적으로 충적토, 사질점토 또는 

점토질 토양에서 발달한다(Jauzein and Montegut, 1982). 영

국에서는 쓰레기터 또는 경작지의 잡초로 발견된다(Biological 

Records Centre, 2016). 경작지의 주요 잡초로 분류되어 경작지 

관계용수로 주변부에 풍부하게 서식하며(Finot and Pedreros, 

2012), ACCase 억제 제초제에 저항성을 가진다는 연구보고가 

있다(Senseman, 2007). 다년생 잡초로 스페인과 같은 온대지

역에서 겨울 및 이른 봄에 파종된 작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aavedra et al., 1989). 호주에서는 날개카나리새풀에 의해 겨

울 밀의 수확량이 40%까지 감소하였다(Dellow and Milne, 

1986). 생태학적으로는 호주에서 환경에 유의한 잡초로 평가되

며(Weeds of Australia, 2016), 미국에서는 위기종인 Tuctoria 

greenei를 위협하는 침입외래종으로 평가받는다(Stone et al., 

1988). 

국내에서는 현재 제주도 목장주변 공터에서 생육하고 있다. 

생육지는 가축 배설물, 쓰레기터 등의 유기물이 집적되고 있어 

부영양화된 입지특성을 보이며, 수분조건이 양호한 점토질 토

양이다. 날개카나리새풀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애기수영, 서양

금혼초 뿐만 아니라 귀화식물인 왕도깨비가지, 꽃갈퀴덩굴, 메

귀리, 개쑥갓, 개망초, 방울새풀, 쥐보리 등과 혼생한다. 높은 

외래식물 다양성은 집약적인 인간간섭 및 서식처교란을 나타낸

다. 온난 다습한 해양성기후인 제주도지역에서 목장 초지대, 길 

가장자리, 공터 등 주변지역으로의 지속적인 확산이 예상된다. 

외국 선행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날개카나리새풀은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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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Phalaris paradoxa L. - A. Habit; B. 

Inflorescence; C. Group of Spikelets; D. Glume and caryopsis.

Fig. 2. Illustrations of Phalaris paradoxa L. - A. Habit; B. 

Ligule; C. Stamens and pistil; D. Group of spikelets; E. Fertile 

spikelet and caryopsis.

도의 주요 경작지 잡초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날개카나리새풀은 말에 독성을 야기하는 트립타민 알칼로이드

(tryptamine alkaloid)가 함유되어 있고, 호주에서 말 중독 등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Bourke et al., 2003).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 사육 목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초지에 

침입 분포 확산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작물 또는 축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날개카나리새풀에 대한 향후 분포확산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국내 벼과 미기록 외

래식물인 날개카나리새풀(Phalaris paradoxa L.)을 발견하였

다. 이 종은 유럽 지중해 원산으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에 분포하는 동속 식물인 갈풀, 카나리새풀, 애기카나리새

풀, 흰줄갈풀에 비해 6개의 불임성 소수가 1개의 임성 소화를 감

싸고, 포영상부에 치아상의 날개가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국명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날개카나리새풀로 신칭하

였고, 이에 대한 기재, 사진 및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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