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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중국 재래종 생강의 형태학적 특성 및 진저롤 함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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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Analysis o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Gingerol Components 
of Ginger Landraces from Korea and China

Jin, Yu1†, Sung Cheol Koo2, In Bok Jang3, Dong Hwi Kim4, and Su Jin Kim5

서 언

생강은 생강과 (Zingibe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세계적으로 향신료와 약용작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독특한      

매운맛과 향을 내며, 진저롤 (gingerol), 쇼가올 (shogaol)과 같       

은 풍부한 유용 성분이 함유되어 식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항산화 작용 (Siddaraju and Dharmesh, 2007), 항암 작        

용 (Cheng et al., 2011; Prasad and Tyagi. 2015), 항염 작          

용 (Grzanna et al., 2005), 진통 및 해열 작용 (Ojewole, 2006)          

등 다양한 효능으로 최근에는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소재       

등으로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생강은 세계적으로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생       

산되나 일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생산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생강 재배면적은 511,575 ㏊, 생산량은       

5,557,000 톤으로 최근 5 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RDA, 2023). 

2022년 국내 생강 재배면적은 2,225 ㏊, 생산량은 11,610       

톤으로 (RDA, 2023), 연간 변동은 있으나 대략 2,000 ㏊ 정         

도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 약       

70% 이상 재배되고 있으나 전남, 강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다.

생강은 꽃가루의 높은 불임성으로 인해 종자 형성이 힘들어       

ABSTRACT

Received: 2024 March 19
1st Revised: 2024 April 09
2nd Revised: 2024 May 19
3rd Revised: 2024 May 28
Accepted: 2024 May 2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Background: Ginger is a perennial herb belonging to the Zingiberaceae family, used worldwide as 
a spice and medicinal crop. Despite its widespread application, there are no domestically developed 
ginger varieties in Korea most are imported. This study aimed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gin-
ger breeding efforts by evaluating and comparing the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active compo-
nents of native ginger varieties collected within the country and those imported from China.
Methods and Results: Korean landrace (KL) and Chinese landrace (CL) resources were collected. 
KL had a greater number of stems but shorter lengths than CL. KL was characterized by densely 
packed slices forming a straight Type I configuration, whereas CL featured moderately packed 
slices in a curved Type II layout. Regarding the rhizome slices, KL comprised a higher number of 
smaller slices, in contrast to CL, which had fewer but significantly larger slices. The weight of KL 
rhizomes averaged 457.7 ± 67.8 g, surpassing that of the CL rhizomes, which weighed 394.1 ± 
64.0 g, indicating a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Further analysis of the concentration of the 
three gingerols (6-, 8-, and 10-gingerol) in fresh ginger revealed that KL contained a significantly 
higher gingerol concentration than CL.
Conclu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of significant value as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
ing parameters for variety breeding and for assessing each genetic resource under uniform cultiva-
tion conditions.

Key Words : Gingerol, Zingiber officinale Rosc, Landrace, Rhizome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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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chandran and Vijayagopal, 1979; Das et al., 1999;       

Dhamayanthi et al., 2003) 번식의 주된 방법은 덩이줄기를       

이용한 영양번식이지만 형태학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      

유한다 (Nayak et al., 2005; Mahdi et al., 2013).

인도와 중국에서는 생강이 다양한 지역에서 자라며 돌연변      

이 발생 및 자연선택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약 30 종 이상의          

다양한 품종이 형성되었다 (Kizhakkayil and Sasikumar,     

2011). 인도네시아에서도 근경의 크기와 색 그리고 성분 차이에       

의해 생강 품종이 육성되어 emprit ginger (Zingiber officinale       

var amarum) 등 3 품종이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Wahyuni et al., 2024).

말레이시아의 경우, 근경 형태와 내부 색, 섬유질 함량 등        

차이에 따라 Halia Bentong 등 다양한 품종을 육성하여 사용        

하고 있다 (Mahdi et al, 2013). 그밖에 필리핀, 일본 등에도         

다양한 품종이 보고되고 있으며 (Kizhakkayil and Sasikumar,      

2011), 콜히친 (colchicine) (Zhou et al., 2020; Prasath et        

al., 2022), 감마선 (Abdullah et al., 2018; Magdy et al.,         

2020) 처리 등을 통해 기능 성분을 증가시키고 수량이 많은        

생강 품종 육종을 육성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등        

아시아 4 개국 (Yudthavorasit et al., 2014), 말레이시아 (Abd        

Malek et al., 2005), 호주 (Johnson et al., 2021) 등에서는         

재배된 생강의 gingerol 등 유효성분을 프로파일링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생강의 품종 육성을 위해 콜히친       

(colchicine) 처리를 통한 배수체 유도, 생강 개화 유도를 위한        

연구 감마선 처리를 통한 우량계통 육성 등을 진행했으나 국        

외 대비 육종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2018년에 총        

2 건이 품종 출원되었으나 최종 거절되어 2024년 2월 기준으        

로 등록된 생강 품종은 없다 (KSVS, 2024).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국내 환경에 적응하여 고유       

한 특성을 갖춘 재래종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매년 중국 등에서 수입한 씨생강을 이용하여 재배       

한 후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수입국의 생강 재배        

상황과 운송 일정 등에 영향을 받아 수입되는 씨생강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수입 씨생강에 의한 출현 지연 등 재배상 문제         

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신선 생강뿐 아니라 건조 생강 수         

입량 또한 점차 늘고 있어 국내 생강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품질이 균일하고 수량성       

이 높은 생강의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 생강은 근경 크기, 줄기 수 등 생육 특성에 따라          

소강, 중강, 대강으로 구분하고 있는 일본 (Jang et al., 1997)         

과 같이 대, 중, 소생강으로 구분하며 부르고 있으나 분류 기         

준은 모호한 편이다. 또한 유통, 가공 시 유효성분 함량 변화         

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유전자원에 따른 형태학적 특성 조사        

및 성분 분석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집한 지역 재래종과 중국에서       

수입된 생강의 농업적 형질 특성과 유효성분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품종 육성을 위한 작물학적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및 재배 방법

본 시험에 사용한 재료는 직접 수집한 것으로, 국내 선발        

재래종 (KL)은 2022년 4월 충남 태안 지역에서 수집한 종 (유         

전자원 IT번호 345784)을 선발하여 사용하였고, 중국 재래종      

(CL)은 2023년 4월 국내에 수입된 것을 사용하였다. 

생강 재배는 2023년 4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시험포장 (해발 160 m)에서 실시하였      

다. 시비량은 퇴비 2,000 ㎏/10a, N – P2O5 - K2O을 3.5 –           

3.5 - 2 ㎏/10a 전량 기비로 사용하였다. 추비의 경우, 1회 추          

비는 6월 말, 2회 추비는 8월 말에 N는 6.8 ㎏/10a, K2O은          

4.1 ㎏/10a씩 실시하였다. 두둑 너비는 160 ㎝, 높이 30 ㎝로         

만들었으며 이후 두께 약 3 ㎜의 흑색 기능성 필름으로 멀칭         

하였다.

씨생강은 30 g - 40 g으로 잘라 베노밀·티람 수화제로 소         

독한 다음 2 ㎜ - 3 ㎜ 싹을 틔운 후 사용하였다. 4월 중순,            

재식거리는 40 ㎝ (주간) × 40 ㎝ (조간)으로 하여 3 열로          

파종하였다. 관수, 병해충 방제 등 기타 관리는 생강 영농기술        

길잡이 (RDA, 2023)에 준하였다. 

2. 생강 생육 특성 조사

생육 특성은 국립종자원의 생강 특성조사요령을 참고하여     

20 개체를 조사하였다 (KSVS, 2010). 출아기는 5∼7월에 걸       

쳐 조사하였는데, 전체 파종 수의 40% 이상의 싹이 지상으로        

출아 되었을 때로 산정하였다. 최종 지상부 생육 및 지하부        

특성은 10월 중순에 조사하였다.

생강 식물체 높이는 성묘의 지제부부터 잎 끝까지의 길이,       

줄기 길이는 성묘의 지제부부터 최상위엽 시작 부분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였다. 줄기 굵기는 주 줄의 지면으로부터 5 ㎝ 위         

의 굵기를 버니어 캘리퍼스 (Mitutoyo,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근경 형태는 Fig. 1를 참고하였고 조각 수와 크기는 자체        

조사 기준을 설정한 후 지수로 표현하였다. 근경 무게는 한        

식물체에서 형성된 모든 근경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3. 색도 측정 

근경 내부 색도는 색차계 (CR-400 series, Konica Minolta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 ㎝ 높이에서 동일한 부위 (중         

간)를 측정하였고 각 시료 당 10 개 이상의 명도 (L-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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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ness), 적색도 (a-value, redness), 황색도 (b-value, yellowness)      

를 측정하여 평균값 ± 표준편차로 나타냈다. 표준 백색판의 L        

값은 97.45, a 값은 0.003, b 값은 1.59이었다.

4. 유효성분 분석

생강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의 흙을 수세하여 생강       

의 껍질을 벗겨낸 후, 페어퍼타올로 물기를 제거하여 분쇄한       

뒤 사용하였다. 생강의 gingerol 정량은 Jo 등 (2011)의 연구        

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균질화한 시료 3 g을 칭량한 후 30         

㎖ methanol (HPLC gra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가하여 초음파 수조에서 30분간 sonication 한 후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       

였다.

이동상 A는 water (HPLC gra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이동상 B는 acetonitrile (HPLC Grade,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 하였으며, HPLC (1260       

infinity,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       

를 이용하여 Table 1의 조건으로 gingerol을 정량하였다. 

표준물질은 Sigma-Aldrich사 (St. Louis, MO, USA) 제품      

으로 6-gingerol, 8-gingerol 및 10-gingerol을 methanol에 희      

석하여 제조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하였다.

5.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평균값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Enterprise Guide 9.4 (Statistical analysis      

system, 2009, Cary, NC, USA)를 이용하여 t-test로, 지상부       

생육 특성과 근경 무게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여 실험재료 간 유의차를 5%, 1%, 0.1%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p < 0.05, p <0.01, and p < 0.001). 

결과 및 고찰

1. 생강 2종의 지상부 생육 특성

파종 약 50 일 후인 6월 초순부터 줄기 길이, 줄기 수 등           

지상부 생육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2). 줄기 길이와 줄기 수         

의 경우 국내 선발 재래종 (KL) 자원이 각 13.7 ± 2.4 ㎝,           

5.3 ± 1.4 ㎝로 유의하게 큰 값을 나타냈지만, 줄기 굵기는         

중국 재래종 (CL) 자원에서 5.0 ± 0.7 ㎜로 더 큰 값이 조사           

되었다.

생육 후기에는 지상부의 특성 차이가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       

되었고 (Fig. 2) 실제 생육 조사 결과 역시 뚜렷한 차이를 나          

타냈다. 생육 초기에 조사한 식물체 높이는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나 수확기에는 CL 자원이 67.4 ± 9.3 ㎝로 KL         

자원보다 약 16 ㎝ 정도 큰 값을 나타내었다. 줄기 길이도         

CL 자원이 43.9 ± 8.4 ㎝로 큰 값을 나타냈는데, 생육 초기          

에는 KL 자원이 줄기 길이와 식물체 높이 값이 더 크게 조          

사되었으나 생육이 진행될수록 CL 자원의 줄기 신장이 두드       

러졌다. 줄기 수의 경우, 생육 초기와 같이 KL 자원이 39.2         

± 7.6개의 줄기를 형성했는데 CL 자원에 비해 약 3 배 많은          

값이었다. 줄기 굵기는 CL 자원이 유의하게 큰 수치를 나타        

냈다. 

수확 직후 생강 한 개체의 모든 줄기와 잎을 떼어 무게를         

조사한 결과 KL 자원이 340.8 ± 78.2 g으로 큰 값을 나타냈          

Fig. 1. Investigation criteria of ginger rhizome shape (KSVS, 2010). Ⅰ type; high density of pieces and a straight-line rhizome. Ⅱ type; 
medium density of pieces and a curved rhizome. Ⅲ type; Low density of pieces and a zigzag-shaped rhizome. 

Table 1. HPLC operation conditions for the gingerol.

Parameter Operating condition

Column C18 UG120 (4.6 ㎜ × 250 ㎜, 5 ㎛)

Flow rate 1 ㎖/min

Column temperature 30℃

Wave length 282 ㎚

Injection volume 10 ㎕

Mobile phase
Solvent A Water

Solvent B Acetonitrile

Gradient program

Time (min) A(%) B(%)

0 70 30

10 50 50

35 25 75

40 40 60

42 30 70

50 10 90

65 10 90

70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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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KL 자원의 줄기가 더 많이 형성되었고 형성된 각 줄기         

에 달린 잎 수가 많아져 전체적으로 지상부 무게가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 결과, 생강의 지상부 특성인 식물체 높이, 줄기 수         

등은 자원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나이지리아, 중       

국 등에서 자원별로 줄기 수와 굵기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         

과와 일치하였다 (Chukwudi et al., 2020; Wang et al., 2014).

2. 생강 2 종의 지하부 생육 특성

지하부 생육 특성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Table 3). 근경 형태의 경우, KL 자원은 조각의 밀집 정도가         

높고 일직선 형태인 Ⅰ형, CL 자원은 조각의 밀집 정도가 중         

간이고 구부러진 Ⅱ형였다. 근경을 이루는 조각 (section)은 수       

량뿐만 아니라 가공적성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이다. KL 자        

원은 근경을 이루는 개별 조각의 크기 수가 적고 작은 형태이         

고 CL 자원은 개별 조각 크기 수가 적으나 큰 형태였다. 근          

경 무게는 KL 자원이 457.7 ± 67.8 g으로 394.1 ± 64.0 g           

의 CL 자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생강 2 종의 근경을 절단하여 육질의 색을 측정한 결과,        

KL 자원은 회색띤 노랑색, CL 자원은 노랑색을 나타내며 미        

세한 차이를 나타냈다 (Fig. 3). 색차계를 이용하여 내부 색을        

측정했을 때 2 종 생강의 L 값은 12.86 - 14.17,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은 6.58 - 6.99 범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은 KL 자원은 0.59 ± 0.11,         

CL 자원은 –0.12 ± 0.28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4).

Table 2. Shoot growth characteristic of two type of ginger based on the investigation period.

D.O.I1) Type Plant height (㎝) Stem height (㎝) No. of stem Stem diameter (㎜) Shoot weight (g)

6.11.

KL2) 28.2±3.9 13.7±2.4 5.3±1.4 1.1±0.8 -

CL3) 25.9±4.4 10.2±1.9 1.1±0.3 5.0±0.7 -

t-test ns *** *** ** -

10.18.

KL 51.1±4.4 34.4±3.9 39.2±7.6 6.4±1.0 340.8±78.2

CL 67.4±9.3 43.9±8.4 13.2±2.7 7.7±1.1 272.2±41.0

t-test ** ** *** *** *
1)D.O.I; Date of investigation, 2)KL; Korean landrace, 3)CL; Chinese landrace. Values indicate means ± SD (n = 20).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tudent’s t-test (*p < 0.05, **p <0.01, and ***p < 0.001).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ig. 2. Morphological difference between two type of ginger after harvest. (A); KL (Korean landrace). (B); CL (Chinese land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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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내산 생강과 중국산 생강의 외피 색을 비교했을 때        

L 값은 중국산이 국내산보다 약간 밝은 상태, b 값은 국내산         

이 중국산보다 노란색이 더 많이 분포하는 등 차이를 보인 결         

과 (Chung et al., 1996)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근경 색, 크기 등에 따라 생강을 분류하        

여 사용 목적을 달리하고 있고 (Supu et al., 2018), 인도, 호          

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품종에 따라 수량, 품질 및 근경 특성          

변이에 대하여 많은 보고가 진행 중이다 (Singh, 2000;       

Abraham and Latha, 2003; Lincy et al., 2008; Wang et al.,          

2014).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존 연구와 같이 생강 자원에 따라 근         

경 특성과 품질에서 차이를 보였다. 근경 조각 크기 등과 같         

은 특성은 자원 또는 품종 고유 형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         

되며 향후 품종 육성 시 조사 지표 항목으로 이용 가능할 것          

으로 추측한다. 

3. 생강 2 종의 지상부 생육 및 근경 무게 상관관계

생강 2종의 식물체 높이, 줄기 길이, 줄기 수, 줄기 굵기,         

지상부 무게와 최종 근경 무게 간의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Table 5). 식물체 높이의 경우, KL 자원이 줄기 길이         

와만 상관성을 보였으나 CL 자원은 줄기 길이와 줄기 굵기        

모두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줄기 길이는 KL 자원에서 지상       

부 무게만이 상관성을 보였으나 CL 자원은 줄기 굵기와 지상        

부 무게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근경 무게의 경우 KL, CL 자원 모두 줄기 수, 지상부 무          

게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생강 수량은 지상부       

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으며 줄기 수, 잎 수         

등과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Roy and Wamanan, 1990;       

Sasikumar et al., 1992). 국내에서 수집한 98점 생강의 작물        

학적 특성과 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량은 식물체       

높이, 잎 수, 잎 폭, 줄기 굵기와 고도의 상관성이 있다고 보          

고 (Jang et al., 1997) 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 문헌을 참고하였을 때 생강의 개체 당         

줄기 수, 줄기 굵기, 식물체 높이와 같은 지상부 특성들은 향         

후 자원 선발 지표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줄기 수와 지         

상부 무게는 근경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생강 2 종의 유효성분 함량 비교

생강은 gingerol, shogaol 등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       

함되어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Butt and Sultan,       

2011). 특히 gingerol은 생강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        

페놀 화합물로 6-, 8-, 10-gingerol 등으로 분류되며 저장, 유        

통 중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물질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Kim        

et al., 2023). 

신선한 생강에서 가장 풍부한 gingerol 3 종 (6-, 8-, 10-         

Table 3. Rhizome characteristic of two type of ginger.

Type
Rhizome characteristic

Shape (Type) Section number3) (Index) Section size4) (Index) Weight (g)

KL1)
Ⅰ 3.4±0.8 3.0±0.1 457.7±67.8

CL2)
Ⅱ 5.2±0.8 5.1±0.5 394.1±64.0

t-test *** *** *** *
1)KL; Korean landrace, 2)CL; Chinese landrace. 3)Section number; index indicated 1 (few rhizome pieces), 3 (medium number of rhizome pieces), and 5 
(many rhizome pieces). 4)Section size; index indicated 1 (small-sized rhizome piece), 3 (medium-sized rhizome piece), 5 (large-sized rhizome piece). 
Values indicate means ± SD (n = 20).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tudent’s t-test (*p < 0.05, **p <0.01, and ***p < 0.001). 

Fig. 3. Rhizome characteristic of two type of ginger. (A); 
Rhizome Shape. (B); Size and internal color of rhizome 
section. KL; Korean landrace, CL; Chinese landrace. 

Table 4. Internal color difference between two type of ginger.

Type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KL1 12.86±1.54 0.59±0.11 6.58±0.57

CL2 14.17±1.49 -0.12±0.28 6.99±0.77

t-test ns *** ns
1)KL; Korean landrace, 2)CL; Chinese landrace. Values indicate means 
± SD (n = 10).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tudent’s t-test (*p
< 0.05, **p <0.01, and ***p < 0.001).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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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ngerol)을 분석한 결과, gingerol 그룹 함량이 CL 자원보다       

KL 자원에서 높게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타냈다 (Fig. 4). 성분별로 보면, 6-gingerol이 가장 높게 분석        

되었는데 KL 자원은 1.278 ± 0.086 ㎎/g, CL 자원은 0.795         

± 0.044 ㎎/g이었다. 이는 6-gingerol은 gingerol 그룹 중 주        

요 화합물로서 타 종류의 gingerol보다 근경에 높은 농도로 존        

재한다는 기존 연구 (Semwal et al., 2015)와 일치하였다.

10-gingerol 함량은 KL 자원 (0.246 ± 0.001 ㎎/g), CL 자         

원 (0.255 ± 0.002 ㎎/g) 이었고, 8-gingerol 역시 KL 자원         

(0.184 ± 0.004 ㎎/g), CL 자원 (0.160 ± 0.003 ㎎/g) 순이          

었다. 신선한 생강에서 6-gingerol 함량은 일반적으로 10-      

gingerol의 3배 정도 높으며, 8-gingerol보다 높았다는 이전 연       

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Yudthavorasit et al., 2014; Johnson       

et al., 2021; Kim et al., 2023). 

중국에서 수입된 생강과 국내 지역 재래종의 gingerol 등       

유효성분을 분석했던 최근 국내 연구결과 (Kim et al., 2023)        

와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생강 자원마다 유효성분은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원선별 시 중요한 측정 항목으로 생각         

된다. 다만, 다양한 유전자원과 성분 분석을 위한 충분한 샘플        

수를 마련하여 유효성분이 주요 측정항목으로 활용될 수 있도       

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생강은 근경의 특성에 따라 가격과 소비자 수요가 변동할       

수 있는 약용 및 조미채소로 (Chukwudi et al., 2020) 보유         

자원에 대한 형태학적 특성과 유용성분 함량을 분석하는 것은       

품종 육성을 위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        

결과는 동일한 재배 조건에서 각 자원을 평가하며 품종 육성        

을 위한 조사지표 설정 등 기초자료로서 가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국내 생강의 품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자원의        

수집과 평가, 유용형질 확보 연구 등이 다각적이면서도 정기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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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growth characteristics in type of resources of ginger. 

Type KL1) CL2)

Characteri
stics

Plant 
height
(㎝)

Stem 
height
(㎝)

No. of 
stem

Stem 
diameter

(㎜)

Shoot 
weight

(g)

Rhizome 
weight

(g)

Plant 
height
(㎝)

Stem 
height
(㎝)

No. of 
stem

Stem 
diameter

(?)

Shoot 
weight

(g)

Rhizome 
weight

(g)

Plant 
height
(㎝)

1.000 - - - - - 1.000 - - - - -

Stem 
height
(㎝)

0.936*** 1.000 - - - - 0.983*** 1.000 - - - -

No. of 
stem

0.226 0.340 1.000 - - - 0.375 0.428 1.000 - - -

Stem 
diameter

(㎜)
0.421 0.400 −0.108 1.000 - - 0.755*** 0.682*** 0.139 1.000 - -

Shoot 
weight

(g)
0.501 0.486* 0.731***

−0.216  1.000 - 0.486 0.521** 0.503 0.420 1.000 -

Rhizome 
weight

(g)
0.474 0.459 0.583*

−0.244
 

0.785***  1.000 0.090 0.127 0.603* 0.196 0.776** 1.000

1)KL; Korean landrace, 2)CL; Chinese landrace. *p < 0.05, **p <0.01, and ***p < 0.001. 

Fig. 4. Content of gingerol of two type of ginger. KL; Korean 
landrace, CL; Chinese landrace. The vertical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s (n = 3).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tudent’s t-test (*p < 0.05 an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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