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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obtain the fundamental data required for increasing seedling 

population during seed and seedling production, some factors such as 

germination temperature, chilling duration, seed coat treatment, imbibition 

duration, and storage method affecting seed germination of tea (Camellia 

sinesis) were investigated in the study. 

As for seed germination temperature of 15, 20, 25, and 30℃, all the 

three varieties including 'Saemidori', 'Okumidori', and 'Topyung' showed the 

highest germination percentages at 25℃. Both of 'Saemidori' and 'Okumidori' 

had higher germination percentage at chilling duration of longer than 50 

days than that at 38 days. In the case of naturally dried 'Topyung' seeds, 

seed coat removal showed 64% of germination percentage which was higher 

than those of partial seed coat crack and control and seed coat removal in 

'Saemidori' had 83.3% of germination percentage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47.5%. In both of 'Yabukita' and 'Okumidori', 2~4 days of 

imbibition duration indicated higher germination percentages than those of 

0~1 day. In seed storage method, as for 'Yabukita' seeds, germination 

percentage was higher when stored in wetness than in dryness, and as for 

'Topyung' and 'Okumidori' seeds, both treatments showed no difference. 

Germination speeds were higher when stored in wetness for seed of all the 

three varieties in accordance with increase of seed fres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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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차나무(Camellia sinensis L.)는 차나무과(Theaceae) 동백나무속(Camellia)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아열대성 작물이다. 차나무의 종내에는 소엽 관목성의 중

국종(var. sinensis)과 대엽 교목성의 아샘종(var. assamica)으로 2개의 변종으

로 대별되는데(Willson 등, 1992; Bezbaruah, 1999), 두 변종 중 소엽 관목성의 

중국종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 대엽 교목성

의 아샘종은 인도, 스리랑카, 인도차이나반도 등 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홍차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Kim 등, 1999; Park, 2007). 

  차나무는 배우자체 자가불화합성 작물로 타식성이 강하고 꽃은 9월 초부터 11

월 초까지 피며, 열매는 이듬해 9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실화상봉(實花相逢)의 

특성이 있다(Park, 2007). 차나무 종자는 열매 당 보통 1~3개가 형성되고 열매 

안에 두꺼운 과피로 덮여 있으며 딱딱한 외종피로 보호되어 있는데, 종자 내에는 

2개의 큰 자엽이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배가 위치해 있다(Singh, 1999).

  차나무의 생육 적온은 연평균기온 14~16℃이며 일반적으로 차나무의 생육에 

필요한 강수량은 최소 1,300 mm이지만 최적의 차나무 재배를 위해서는 연 

1,500 mm이상의 강수량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

주도 등지가 재배적지라고 할 수 있다(Park, 2007). 

  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년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Jeong 등, 2006; MAF, 2006). 그러나 WTO 및 FTA 확대에 

따라 외국 차 수입이 허용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의 차 산업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전체 다원의 약 80%는 재래종 실생으로 

조성되어 각 개체 간 유전적으로 매우 잡박하여 싹트는 시기, 신초 생장속도, 잎 

형태 등이 고르지가 않아 생산성과 경제성이 낮다(Jeong 등, 2006; Kim, 2000). 

나머지 20%는 대부분 'Yabukita'의 삽목묘로 조성되어 수확시기가 집중되기 때

문에 가공공장 운영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에 품종화 된 다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입된 일본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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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으로 조성되고 있다. 일본 품종들은 체계적인 교배육종 기술로 육성된 품종으

로 수량, 성분, 내병성 등이 우수하다.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품종은 도입선발과 

영양계 분리 선발된 품종으로 교배육종에 의한 품종은 전무하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체계적인 교배육종에 의한 품종 육성이다. 교

배육종 체계는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평가, 교배모본 선발, 교배 및 채종, 육묘 

및 개체선발, 영양계 비교시험, 지역적응, 최종선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

다. 그 중 종자의 발아는 실생 개체의 확보와 교배 육묘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

이다. 또한 유전자원 수집 시 해외에서 도입되는 종자를 안전하게 발아시키는 것

이 중요하고(中山, 1962), 종자 발아율을 높이는 것은 시간, 노동력, 비용을 줄이

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종자의 발아에서는 종자 내의 성분, 유전성 등에 의한 내적 조건과 광, 온도, 

수분, 공기 등의 외적 조건에 따라 발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Kelly 등, 1992). 

차나무 종자 발아에 대한 연구 보고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차나무 종자는 매

우 다루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Singh, 1999). 차나무 종자는 열매가 성숙되면 

자연적으로 과피가 벌어져 땅에 떨어지게 되며, 떨어진 종자는 발아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된다(Bhattacharjee 등, 1994; 柳沢, 2006; Park, 2007). 그러므로 교

배 실생 육묘를 위해서 종자발아에 영향을 끼치는 저온처리 기간, 저장방법, 파

종 전 처리 등의 여러 요인들이 차나무 종자발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교

배육종 시 발아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배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기술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채

종에서 육묘에 이르기까지의 차나무 교배 실생의 발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아온도, 저온처리 기간, 종피 제거 처리, 침윤시간, 종자 보관 방법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른 차나무 종자 발아 특성을 구명코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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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식물재료는 ㈜장원산업 한남다원 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본품종의 

'Saemidori'(조생), ‘Yabukita’(중생), ‘Okumidori’(만생) 차나무에서 자연 교잡된  

종자와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포장에 자연 번식된 재래종의 ‘Topyung' 

차나무에서 자연 교잡된 종자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2. 채종, 저장 및 파종

  채종은 과피가 벌어져 종자가 떨어지기 전인 2006년 10월 중순경 4개 품종의 

차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고 인위적으로 과피를 제거하여 건실한 종자만을 골라 

polyvinyl 봉지에 밀봉하여 4℃에 저장하였다. 종피 제거에 사용된 ‘Topyung' 

종자의 경우는 2006년 12월 중순에 자연탈립되어 지면에 떨어져 건조된 종자를 

수집하여 4℃에 저장하였다. 

  종자파종은 파종 전 1% NaOCl (sodium hypochlorite)용액에 15분 간 침지소

독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5회 세척하고 생육환경상(백색형광등 1,000 lux 연속

광)에 파종하였다(Fig. 1). 파종상은 플라스틱 상자(480 mm× 330 mm× 70 mm)

에 멸균된 버미큘라이트를 넣어 사용하였고 파종상이 건조되지 않도록 2~3일에 

1회 수분을 보충하였다. 발아는 종피 밖으로 유근이 5 mm이상 자란 것을 발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Fig. 2).

   



- 4 -

A A C

B

C

Fig. 1. Tea (C. sinensis) seed preparation and seeding. A, removal 

of pericarp; B, removal of seed coat; C, seeding using 

growth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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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C

B

C

Fig. 2. Seed germination stages of tea (C. sinensis). A, germinated 

seed; B, seed germination for 90 days after seeding; C, 

germination stages. Red arrow indicates germinated root (≥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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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방법

 가. 온도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

  낙과되지 않은 열매에서 직접 채종한 'Yabukita‘, 'Okumidori' 및 'Topyung' 

종자를 물로 충분히 적신 목면으로 충적하여 polyvinyl 봉지에 밀봉하여 저온 저

장하였다. 3개월 저온처리한 종자를 3일간 침윤한 후 15℃, 20℃, 25℃ 및 30℃

로 조절된 생육환경상에 파종하여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70일 및 90일 

후에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나. 저온처리 기간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Saemidori'와 'Okumidori' 종자를 사용하여 저온저장 38일, 50일, 63일 및 

75일이 지난 뒤 25℃로 조절된 생육환경상에 종자를 파종하여 10일 간격으로 

90일 동안 발아율과 발아세를 측정하였다.

 

 다. 종피 처리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

  낙과되지 않은 열매에서 직접 채종한 ‘Saemidori’ 종자와 열매에서 분리되어 

지면에 떨어져 자연건조된 ‘Topyung’  종자를 사용하였다. ‘Saemidori’ 종자는 

4℃저온저장고에 polyvinyl 봉지에 밀봉하여 저장 후 75일이 지난 뒤 종자의 종

피를 제거하여 파종하였으며 ‘Topyung’ 종자는 3개월 저온처리한 후 종피 완전

제거 및 종피 부분적 파쇄하여 25℃로 조절된 생육환경상에 파종하여 10일 간

격으로 90일간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라. 침윤 처리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

  3개월 저온처리한 ‘Yabukita'와 'Okumidori' 종자를 파종 전 침윤 1일, 2일, 3

일과 4일이 지난 후에 25℃로 조절된 생육환경상에 파종하여 15일 간격으로 90

일간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침윤를 하지 않고 바로 파종하였다.

 마. 종자 보관 방법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낙과되지 않은 열매에서 직접 채종한 'Yabukita‘, 'Okumidori' 및 'Top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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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를 물로 충분히 적신 목면으로 충적하여 polyvinyl 봉지에 밀봉하여 저온 저

장하였다. 대조구로는 종자를 채취한 후 그대로 polyvinyl 봉지에 밀봉하고 저온 

저장하여 이용하였다. 3개월 저온처리한 종자를 3일간 침윤한 후 25℃로 조절된 

생육환경상에 파종하여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70일 및 90일에 발아율, 

발아세와 종자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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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아율, 발아세 및 종자 무게 변화 측정

  발아율은 최종 조사일에 정상적으로 발아된 종자 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고 

발아세는 ∑(ni/ti) 계산식(ti:치상 후 조사일수, ni: 조사 당일의 발아된 종자

수)으로 계산하였다. 종자 무게변화는 각 처리별로 종자 20개를 15일 간

격으로 90일간 측정하였다. 

5. 통계 검정

  시험구는 완전임의배치로 처리 당 30립씩 3반복으로 파종하였다(‘Saemidori’ 

종자는 40립씩 3반복으로 파종). 통계 프로그램은 Sigmastat 3.0(SYSTAT 

software Inc., USA)을 사용하여 처리 반복 간 분산분석을 하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로 평균간 비교 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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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온도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  

  차나무 종자의 발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파종 

후 10일까지는 온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파종 후 20일에는 3품종 

모두에서 25℃에 파종한 종자들이 발아가 높게 이루어졌다. 50일까지 발아한 종

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고 20℃에 파종한 종자에서는 천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최종 발아율에서도 25℃의 처리에서 ‘Yabukita’의 경우 93.3%, 

'Topyung'의 경우 92.2%, 'Okumidori'의 경우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0℃에서 ‘Yabukita’의 경우 51.7%, 'Topyung'의 경우 45%, 

'Okumidori'의 경우 63.6%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15℃와 30℃ 온도처리

에서 종자 발아는 비슷한 경향으로 발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됨은 물론 최종 발

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종자의 발아에 미치는 온도는 최저 온도, 적온 및 최고 온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온도에 따른 발아는 식물의 종류나 품종 또는 수확 후의 기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崔 등, 2001). 차나무의 경우 'Benihomare' 품종에서 종자의 발

아 적온은 20~25℃이고, 발아 최고 온도는 30~35℃사이이고, 최저 온도는 

5~10℃ 범위로 보고되었다(中山 등, 1962). 柳沢(2006)는 차나무 종자의 발아 

적온은 20~25℃이기 때문에 노지에서 가을 또는 초봄에 파종해도 발아는 모두 

5월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15℃에서는 발아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30℃ 에서는 거의 

대부분 부패하여 발아가 극히 낮게 나타났다. 20℃에서는 발아가 다소 천천히 

이루어졌고 종자의 부패는 거의 없었으며, 25℃에서는 발아가 보다 단기간에 급

격히 이루어졌고 발아되지 않은 종자의 절반 정도가 부패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中山 등(1962)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차나무 종자는 

25℃가 종자 발아에 적온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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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seed germination of tea (C. 

sinensis). Vertical bars represent means ± standard error.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 15℃; ○, 20℃; ▼, 2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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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온처리 기간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저온처리 기간에 따른 발아율과 발아세는 Table 1과 같다. 'Saemidori' 품종종

자에서 파종 90일까지의 최종 발아율은 저온처리 기간 50일에서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8일에서 가장 낮은 31.7%를 나타내었으며, 63일과 75일에서는 

47.5%~51.7%로 차이가 없었다. ‘Okumidori’ 품종 종자에서 최종 발아율은 38

일에서 42.2%를, 그 이상의 저온처리 기간(63일~75일)에서는 62.2%~66.7% 내

외로 저온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온처

리 기간 38일과 그 이상의 저온처리 기간에 따른 발아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50일, 63일 및 75일간의 발아율에는 유의차가 없었다. 

  발아세는 ‘Saemidori' 품종 종자의 경우 저온처리 기간 38일에서 0.3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50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0일, 63일 및 75일에서 발아세

는 유의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Okumidori’ 품종 종자에서도 저온처리 기간 38

일에서 0.27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75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

로 63일 1.41, 50일 0.73으로 나타났다. 

  金 등(1996)의 연구에 의하면 차나무 종자의 저온저장에서 종자의 발아율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Okumidori' 품종의 경우 저온처리 기간이 길수록 발아율과 발아세가 높게 나타

났다. 다만 ‘Saemidori’ 품종 종자의 경우 최종 발아율은 저온처리 기간 50일이 

저온처리 기간 63일과 75일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발아세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아 저온처리 기간 이외의 생육 환경 등의 외적인 요인이 발아율에 영향을 끼

쳤다고 생각된다.

  몇몇 식물의 종자는 휴면타파와 발아에 저온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가을이나 

겨울의 이상 난동 기후에 종자가 발아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식물의 경우 저온처리 동안 저장세포로부터의 에너지원이 배

로 전류되어 축적된다고 보고되었다(최, 1995). 그러므로 저온처리 기간 동안 종

자 내에 축적되는 발아 억제물질, 저장양분 등에서의 변화를 보다 상세히 분석하

면 저온 저장과 휴면과 관련한 발아의 효과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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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무에서 종자 형성 직후인 가을 파종은 발아한 실생묘가 목질화가 이루어

지기전에 동해, 상해를 입기 쉬워 일반적으로 저온에 저장하여 이듬해 봄에 파종

을 하는데(中山 등, 1962; 勝尾 등, 1970; Goo 등, 1995), 본 연구의 결과로 보

아 저온처리 75일 이후 파종하면 무난한 발아율을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한 튼실한 교배 실생을 육묘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에 파종하여 실생을 성장 시

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Cho 등(1995)의 보고에 의하면 차종자의 저온처리는 발아기간을 단축시켰으

며 발아율을 향상시킨다고 하였고, 柳沢(2006)는 5℃에서 1개월 이상 저장하고 

나서 파종하는 것이 발아에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저온처리 기

간에 따른 종자의 발아율과 발아세를 고려하면 충분한 저온처리 기간이 지난 후 

파종하는 것이 종자의 발아를 촉진시킬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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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chilling duration on seed germination in tea (C. 

sinensis). 

Variety
Days of 

chilling duration
 Germination (%) Germination speed

z

‘Saemidori’ 38  31.7 c
y
 0.31 b

50 69.2 a 1.65 a

63 51.7 b 1.62 a

75 47.5 b 1.51 a

‘Okumidori’ 38 42.2 b 0.27 c

50 62.2 a 0.73 b

63 63.3 a 1.41 a

75 66.7 a 1.57 a

zSpeed of germination=
The number of germinated seed on the initial investigation days

The initial investigation days

                  +---+
The number of germinated seed on the final investigation days

The final investigation days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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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피 처리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

  종피 처리에 따른 발아율의 변화를 Table 2와 Fig. 4에 나타냈다. ‘Topyung’ 

종자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건조된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종피를 제거한 처리가 

종피 부분적 파쇄와 무처리보다 훨씬 높은 64.0%의 발아율을 나타났으며, 이는 

무처리의 발아율보다 2배이상 향상된 것이다(Table 2).

  'Saemidori' 품종의 발아율을 경시적으로 살펴보면 종피 제거 처리 구는 발아

가 50일까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였으며 무처리 구는 발아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까지의 최종 발아율은 종피 제거에

서 83.3%로, 이는 무처리 구의 47.5%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종피 제거 효

과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두껍고 딱딱한 외종피로 보호되어 있는 경실종자에서는 종피가 수

분흡수와 유근의 발아에 영향을 끼친다(崔 등 2001). Willson(1992)에 의하면 

파종 전 침지 후 햇빛에 노출하여 종피가 갈라지는 것을 바로 파종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Goo 등(1995)의 연구에 의해서도 차나무 종자의 종피 제

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식물에서도 종피 제거에 따른 발아율의 증진효과가 보고되었다. 

Lee(2000)는 붓꽃(Iris sanguinea)에서 종피 제거가 발아율을 향상시키는 효과

를 보고하였고 Park 등(1996)은 개상사화(Lycoris aurea)에서 종피 제거 후 

xylene처리가 발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차나무의 경우 두꺼운 외종피로 보호되어 있어

서 수분흡수와 종피 밖으로의 유근의 발아가 어려워 발아가 더디게 진행되었으

며 종피 제거는 종자 발아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만 종

피 제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고 조작 미숙으로 인해 종자에 상처를 

입혀 발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유망한 교배 종자를 소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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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seed coat treatments on seed germination of 

           'Topyung' variety.

       Seed tretment Germination (%)

Whole removal of seed coat 64.0 az

Partial crack of Seed coat 38.7 b

Control 28.0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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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eed coat removal on seed germination  of 

'Saemidori' variety. Vertical bars represent means ± 

standard error.



- 17 -

4. 침윤 처리가 발아에 미치는 영향

  차나무 종자의 침윤 시간에 따른 발아율의 변화를 Fig. 5에 나타냈다. 

‘Yabukita’ 종자의 파종 후 시기별 누적 발아율을 살펴보면 침윤 4일 후 파종된 

종자들은 파종 15일~30일에 급격히 발아 종자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침윤 3일 후 파종된 종자는 30일~45일에 발아 종자수가 증가하고, 침윤 2일 후 

파종된 종자는 45~60일 사이에서 발아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

다. 최종 발아율에서는 침윤 2, 3, 4일 후 파종된 종자가 침윤을 하지 않거나 침

윤 1일 후 파종한 종자보다 높은 발아율이 나타났으며 침윤 3일 처리에서 최종 

발아율은 83.3%로 가장 높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Okumidori’ 종자에서는 첫 조사일인 15일에 발아율을 보면 침윤이 시간이 긴 

처리가 발아된 종자 수가 많았다. 그리고 파종 후 45일부터 90일까지는 침윤 시

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종 발아율을 비교

해보면 침윤 3, 4일 후 파종된 종자가 침윤하지 않거나 침윤 1, 2일 후 파종된 

종자보다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다.

  柳沢(2006)와 Willson(1992)에 의하면 차나무에서 파종 전 종자를 일반 물에 

1일에서 수일동안 침윤시켜 가라앉는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침윤 시간 4일까지 발아율

이 증가한 'Okumidori' 종자에서 와는 달리 'Yabukita' 종자에서는 침윤 시간 3

일까지 발아율이 증가하였으나 침윤 시간 4일처리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차나무에서 종자의 침윤 처리는 3일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Kang 등(1999)에 의하면 파종 전에 저활력 종자를 선별하는 방법은 소금물을 

이용하여 비중에 따라 미숙종자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으나, 저활력 종자를 정확

하게 진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화학적

인 방법으로는 tetrazolium test를 통하여 종자활력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 방

법은 파괴적인 방법으로서 파종 종자에서의 발아력 측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중에 의한 종자 발아율의 예측은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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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imbibition duration on seed germination of tea (C.     

sinensis). Vertical bars represent means ± standard error.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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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자 보관 방법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차나무 종자의 저온 저장에서 습윤 보관과 건조 보관 간의 발아율 차이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Yabukita' 종자의 경우 최종 발아율은 습윤 보관

이 93.3%로 건조 보관 63.3%보다 발아율이 높았고 유의차가 발생하였다. 

'Topyung' 종자의 최종 발아율은 습윤 보관이 93.3%로 건조 보관 86.7%보다 

높았으나 두 처리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Okumidori' 종자는 다른 두 

품종 종자와는 다르게 건조 보관이 86.7%로 습윤 보관 77.8%보다 높게 나타났

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발아세를 보면 3품종에서 모두 습윤 보관이 발아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Yabukita’ 종자의 경우 습윤 보관은 3.14로 건조 보관 1.34보다 발아세가 높게 

나타냈고 'Topyung'과 'Okumidori' 종자에서도 역시 습윤 보관은 2.85, 2.82로 

건조 보관 1.83, 1.97보다 발아세가 높게 나타났다. 습윤 보관은 50일까지의 발

아율('Yabukita' 88.9%, 'Topyung' 87.8%, 'Okumidori' 74.5%)은 90일까지의 

발아율('Yabukita' 93.3%, 'Topyung' 93.3%, 'Okumidori' 77.8%)에 비해 큰 차

이가 없었고 50일까지 발아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후 발아된 종자의 출현 수는 

미미했다. 이에 비해 건조 보관은 파종 후 90일까지 종자의 발아가 천천히 진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습윤 보관 처리가 종자의 발아를 짧은 기

간에 급격하게 진행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 간 종자의 무게를 보면 모든 품종에서 습윤 보관의 경우 종자의 무게가 

‘Yabukita’, ‘Topyung’, 'Okumidori' 종자는 0.424 g, 0.076 g, 0.140 g정도 무

게가 증가하였고 건조 보관은 0.063 g, 0.083 g, 0.132 g정도 무게가 감소하였

다(Fig. 6). 습윤 보관이 건조 보관보다는 종자에 수분을 유지 또는 흡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崔 등(2001)에 의하면 수분은 주공을 통하여 종자내로 흡수되어 종자 내의 각 

조직으로 확산되어 세포를 팽창시켜 종피가 파열되고 수분과 가스의 흡수를 촉

진한다고 하였다. 任(1989)는 냉습 처리가 휴면 중에 있는 배의 흡수를 돕거나 

종피 상태에 변화를 주어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종자의 발아를 골고루 빠르게 

진행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습윤 보관의 경우 절반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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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에서 종자 내부의 팽창에 따른 종피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저온

에서 습윤 보관은 수분흡수에 의해 종피를 균열시켜 종자 내에 수분흡수를 용이

하게 하고 유근의 신장을 쉽게 허용하여 발아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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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storage method on seed germination in tea (C. 

sinensis). 

Variety
Storage 

method

Germination (%)

 Germination speedz

50 days 90 days

'Yabukita' Dryness 47.8 63.3 1.34

Wetness 88.9 93.3 3.14 

LSD0.05 21.2* 28.3* 0.91*

'Topyung' Dryness 77.8 86.7 1.83

Wetness 87.8    93.3 2.85 

LSD0.05 17.5ns 10.7ns 0.63*

'Okumidori' Dryness 70.0  86.7 1.97

Wetness 74.5 77.8 2.82 

LSD0.05 25.8ns 12.3ns 0.72*

zGermination speed =
The number of germinated seed on the initial investigation days

The initial investigation days

                  +---+
The number of germinated seed on the final investigation days

The final investigation days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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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seed storage method on seed fresh weight in tea (C. 

sinensis). Vertical bars represent means ±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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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 요

  본 연구는 차나무 교배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육종기술 체계를 확립할 목적으

로 채종에서 육묘에 이르기까지의 차나무 교배 실생의 획득을 높일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으며, 차나무 종자의 발아 온도, 저온처리 기간, 종피  

처리, 침윤 시간, 보관 방법 등 몇 가지 요인이 차나무 종자 발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종자의 발아 온도 처리에서는 ‘Yabukita’, ‘Topyung' 및 ‘Okumidori’ 의 ‘3품

종 모두 25℃에서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온처리 기간에서는  

‘Saemidori’와 ‘Okumidori’ 두 품종 모두 저온처리 기간 50일 이상에서 38일보

다 높은 발아율과 발아세를 나타냈다. 종피 처리에서는 자연 건조된 ‘Topyung' 

종자의 경우 64%의 발아율을 나타내어 종피 부분적 파쇄 또는 무처리보다 높은 

발아율을 나타냈고, 'Saemidori' 종자의 경우 종피 제거 처리구의 발아율은 

83.3%로 무처리구의 4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침윤 처리에서는 ‘Yabukita’와 

‘Okumidori'의 종자 발아율이 침윤 0~1일보다 2~4일에서 높게 나타났다. 종자 

보관 방법에서는 'Yabukita' 종자의 경우 습윤 보관이 건조 보관보다 높은 발아

율을 보였으나, 'Topyung', 'Okumidori' 종자의 경우 두 처리간의 발아율에는 차

이가 없었다. 발아세는 이들 3품종 모두 습윤 보관에서 높게 나타났고, 종자 무

게도 습윤 보관에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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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중에도 꼼꼼히 다듬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박용봉 교수님, 강훈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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