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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sae Laevigatae Fructus is a traditional medicine derived from the fruit of Rosa laevigata 
Michx. a member of the family Rosaceae. Rosa laevigata was recently reported as a 
new alien plant in Jangmok-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This study aimed 
to analyze and describe leaf, petiole, sepal, and petal epidermal cell patterns of Rosa 
laevigata using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leaves of this species 
were hypostomatic, and the range of the size of the stomata was 16.5-25.9 × 16.0-20.3 
µm. Epicuticular waxes and trichomes were not found on both surfaces of leaves; however, 
plate waxes were found in petioles only. Simple non-glandular trichomes were densely 
distributed on the outer side of the sepal and glabrous on the inner side of the sepal. 
Tabular rugose with longitudinal striations was found on the outer surface of the petal 
and papillose conical with striations on the inner side of the petal. These results will 
help understand future taxonomic works of the genus Rosa and the original species 
belonging to the family Ros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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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장미과(Rosaceae)는 90~125속 2,800~4,800여 종으로 구성된 쌍자엽식물군으로, 주로 북반구
의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 분포한다1-3). 한국에는 37속 총 150여 분류군의 장미과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4), 「대한민국약전」5)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6)에는 장미과 식
물을 기원으로 하는 총 15개 한약(생약)이 수재되어 있다. 이들 중 금앵자(⾦櫻⼦)는 Rosa laeviga-
ta Michx.의 잘 익은 열매로 간 기능 보호7), 항산화8), 뇌세포 손상 저해9), 면역 조절10) 등 효능 
연구와 성분 구조 분석11) 등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앵자의 기원종인 Rosa laevigata는 기존 《한국식물지》에는 기재되지 않은 분류군으로4), 《중국

식물지》 역시 중국을 비롯한 대만, 베트남 인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12). 하지만 최근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대 분포 조사를 통해 해당 분류군의 서식지가 확인되었고, 꽃의 크기가 찔레
나무에 비해 큰 특징을 바탕으로 국명 ‘왕찔레나무’로 신칭되어 미기록 외래 식물로 보고되었다13). 
왕찔레나무는 장미속(genus Rosa), Laevigatae 절(section Laevigatae)에 속하는 식물로 국내에 
분포하는 다른 장미속 식물에 비해 상록성이고, 꽃의 크기가 5~9 ㎝에 달하며, 화탁통에 강모상 
선점(glandular bristly)이 밀생하는 특징으로 쉽게 구별된다13).
최근 국내 미기록 외래 식물로 보고되며, 약재로 사용되는 열매(금앵자)를 비롯한 식물체 전체의 

외부 형태학적 형질 기재, 분포 및 검색표가 제시되었으나 추가적인 형질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또한 중국 자생 Rosa laevigata 식물에 대한 연구 역시 유전체학적 연구14,15)에만 집중되어 
해당 식물군의 형질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약자원식물 기원식물의 미세형태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금앵자의 기원식물 왕찔

레나무의 미세형태학적 형질을 관찰하고 기재하여 기초자료로 축적하고자 하였다.

본론

1.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개화기(5월)에 금앵자의 기원종 왕찔레나무를 수집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Figure 1), 본 

종의 미기록 외래식물 보고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대에서 
채집 조사를 수행하였다(Lee et al., 2021). 채집된 생체 시료는 FAA solution (40% 포르말린 
50 ㎖: 40% 아세트산 50 ㎖: 70% 에탄올 900 ㎖, 1L 용액 제조 기준)에 10일간 고정 후 70% 
에탄올에 치환하여 액침표본으로 보관하였다(액침 표본 번호: KIOM20210446).

2) 실험 장치 및 기기
잎, 엽병, 악편(꽃받침), 화판(꽃잎)의 미세형태학적 형질 관찰을 위해 액침시료는 에탄올 시리즈를 

통해 탈수 과정(50%, 70%, 90%, 95%, 100%에서 각 1시간)을 진행하였고, 임계점 건조기(critical 
point drying; SPI-13200J-AB, SPI Supplies, West Chester, USA)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였
다. 완전 건조된 시료는 알루미늄 스터브(aluminum stub; 01501-BA, SPI Supplies,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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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er, USA) 위에 올린 다음 이온 증착기(ion-sputter; 208HR, 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s Ltd., UK)를 이용하여 백금(Pt)으로 40초간 이온증착 후,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7000F, JEOL, Japan)을 이용하여, 가속
전력 5 kV, 작동 거리(working distance) 7~8 mm에서 관찰하였다.

Figure 1. Photographs of morphology of the Rosa laevigata. A. Habit. B. Flower and leaves.

2. 결과

본 연구결과 확인된 왕찔레나무의 잎, 엽병 표피 미세구조는 Table 1, Figure 2에 제시하였으며, 
악편, 화판 표피 미세구조는 Table 2, Figures 3-4에 제시하였다.

1) 잎, 엽병 표피 미세구조
표피세포의 형태는 배축면(abaxial surface)에서 불규칙(irregular)하게 배열되었고, 수층벽

(anticlinal cell wall)은 파상형(undulate), 병층벽(periclinal cell wall)은 매끈하고(smooth), 
볼록(convex)하였다(Table 1, Figure 2A-C). 향축면(adaxial surface)에서는 등방형(isodia-
metric)으로 나타났고, 수층벽은 직선형과 곡선형이 동시에 관찰(straight/curved)되었으며, 병층
벽은 배축면과 동일하게 매끈하고, 볼록하였다(Table 1, Figure 2D-E). 잎 표피에서 표피상 납질
(epicuticular waxes)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엽연(leaf margins)을 비롯한 잎 전체에서 역시 모용
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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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leaflets and petiole of the Rosa laevigata. A-C. Abaxial side of leaflets. 
D-E. Adaxial side of leaflets. F. Petiole. 

왕찔레나무의 기공복합체는 배축면(abaxial surface)에만 기공이 존재하는 이면기공엽
(hypostomatic stomata type)으로 나타났으며, 불규칙형(anomocytic)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Figure 2A-E). 공변세포의 크기는 16.5-(22.4)-25.9 × 16.0-(17.4)-20.3 µm [최소-(평균)-최
대], 면적은 247.6-(345.4)-414.8 μm2로 나타났다(Table 1). 엽병에는 전체적으로 낮은 빈도로 
기공이 분포하였으며, 공변세포의 크기는 24.0-(28.3)-34.5 × 14.3-(16.4)-19.2 µm, 면적은 
286.3-(344.9)-390.0 μm2로 배축면 기공의 크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1, Figure 2F). 엽
병 표면에는 판상(plates)의 표피상 납질이 밀생하여 분포하였다(Figure 2F).

Abaxial side Adaxial side
Leaflets 
 Epidermal cell arrangement irregular isodiametiric
 Anticlinal cell wall undulate straight to curved
 Periclinal cell wall smooth, convex smooth, convex
 Stomata type anomocytic absent
 Stomata length (μm) 16.5-(22.4)-25.9 absent
 Stomata width (μm) 16.0-(17.4)-20.3 absent
 Stomata area (μm2) 247.6-(345.4)-414.8 absent
Petiole 
 Stomata length (μm) 24.0-(28.3)-34.5 NA
 Stomata width (μm) 14.3-(16.4)-19.2 NA
 Stomata area (μm2) 286.3-(344.9)-390.0 NA
 Cuticular wax type/density plates/abundant NA

Table 1. Micr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leaves and petioles of Rosa laevigata. NA,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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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sepal of the Rosa laevigata. A. Margin of sepal. B. Glandular trichome 
on the margin of sepal. C-D. Outer side of sepal. E-F. Inner side of sepal. 

2) 악편 표피 미세구조
악편(sepal) 가장자리에는 길이 500 μm 이상의 긴 자루형 선모(long stalked glandular tri-

chome)가 산생하였다(Figure 3A-B). 악편 외면(outer side)의 표피세포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었
으며, 수층벽은 직선형과 곡선형이 동시에 관찰되었고, 병층벽은 유선형(striate)으로 볼록하게 나
타났다(Table 2, Figure 3F). 모용은 단세포 단모(simple non-glandular trichome)가 밀생하여 
분포하였다(Figure 3C-D). 악편 내면(inner side)의 표피세포는 등방형으로 나타났다. 수층벽은 
외면과 유사하게 직선형과 곡선형이 동시에 관찰되었으나, 병층벽은 외면과 다르게 매끈하고, 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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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ave)하게 관찰되었으며, 무모로 확인되었다(Table 2, Figure 3E-F). 악편 내면에는 약 25 
× 14 µm 크기의 기공이 산생하였다.

Figure 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petal of the Rosa laevigata. A-B. Outer side of petal. C-D. Inner side 
of petal.

 3) 화판 표피 미세구조
화판(petal) 외면의 표피세포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었으며, 수층벽은 직선형과 곡선형이 동시에 

관찰되었고, 병층벽은 매끈하고 볼록하게 나타났다(Table 2, Figure 4A-B). 내면의 표피세포는 
등방형으로 배열되었고, 수층벽은 곡선형, 병층벽은 유선형으로 볼록하게 관찰되었다(Table 2, 
Figure 4C-D). 화판 세포의 유형은 외면에서 주름판상의 세포형(tabular rugose with longi-
tudinal striations), 내면에서 원추형 유두상의 세포형(papillose conical with striations)으로 
확인되었다(Figure 4). 특히 외면에는 지름 약 10 μm의 원형 또는 타원형의 매끈한 유형의 표피가 
다수 관찰되었다(Figure 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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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side Inner side
Sepal
 Epidermal cell arrangement irregular isodiametric
 Anticlinal cell wall straight to curved straight to curved
 Periclinal cell wall striate, convex smooth, concave
 Trichome type/density simple/abundant absent
Petal 
 Epidermal cell arrangement irregular isodiametric

 Epidermal cell type tabular rugose with longi-
tudinal striations

papillose conical with stria-
tions

 Anticlinal cell wall straight to curved curved
 Periclinal cell wall smooth, convex striate, convex

Table 2. Micr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pals and petals of Rosa laevigata.

3.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금앵자(⾦櫻⼦, Rosae Laevigatae Fructus)의 기원종인 왕찔레나무의 잎·엽병·악
편·화판 표피의 미세구조를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자세히 기
재하였다.
잎 표피세포의 배열 및 수층벽의 형태는 배축면과 향축면에서 서로 다르게 관찰되었으며, 양면·엽

연에서 모용 및 표피상 납질은 관찰되지 않았다. 장미속 내 일부 분류군에서는 엽연의 거치 끝에 
분비 선모(secretory gland)가 산생 내지 밀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6), 장미속 Caninae 
절 Rubiginosae 아절에서는 모든 분류군에서 표피상 납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본 분류군이 장미속 Laevigatae 절 내 1종이므로, 장미속 Laevigatae 절 잎 표피에는 모용 및 
표피상 납질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왕찔레나무와 근연 분류군인 찔레나무
(Rosa multiflora Thunb.) 잎 표피의 경우 배축면에 단모가 산생 내지 밀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왕찔레나무와 구별되었다18). 찔레나무는 Synstylae 절에 속하는 바, 잎 표피 모용의 유무 및 밀도가 
장미속 내 절 분류체계를 지지하는 형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기공 복합체의 경우 배축면에만 존재하는 이면기공엽으로, 불규칙형이 나타났으며, 엽병에도 역시 

비슷한 크기의 기공이 확인되었다. 다만, 엽병 표피에는 잎 표피에서와는 다르게 판상의 표피상 
납질이 밀생하여 구별되었다. 근연 분류군인 찔레나무에서도 불규칙형의 이면기공엽이 나타나 두 
분류군이 동일한 형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8). 기공 복합체와 표피상 납질은 분류학적으
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매우 유용한 형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미과에 속하는 분류군 내 
쉬땅나무족(Sorbarieae), 나도국수나무족(Neillieae)에서 잎 표피 미세형태학적 형질의 분류학적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19,20). 이에 이들 형질의 분류학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근연 분류군이 
속한 절(section) 수준, 아속(subgenus), 속(genus) 수준으로 확장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
다.
악편에는 가장자리에 자루형 선모가 산생하였고, 외면에 단세포 단모가 밀생하였으며, 내면은 무

모로 관찰되었다. 최근 장미속 화부 미세형질 연구에서 악편 외면에 분포하는 다세포 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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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ellular glandular trichome), 내면에 분포하는 리본형 모용(ribbon trichome)의 형질이 
분류군을 구별하는 유용한 형질임이 밝혀진 바 있다21). 악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형질을 
통해 분류학적 가치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화판의 세포는 외면에서 주름판상, 내면에서 원추형 유두상의 세포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추형 

유두상의 세포형은 현화식물군 내 75~80%의 분류군에서 확인되는 형질로 본 유두상 세포는 곤충
의 수분매개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2,23). 왕찔레나무의 수분매개자 역시 꿀벌 등 곤충류로 
해당 형질과 수분매개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추가적 형질로 확인되었다. 한편, 화판의 표피세포는 
계통분류학적 연구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장미과 내에서는 Sibbaldia 속24), 쉬땅나무족25), 조팝나
무족26)에서 그 유용성과 진화 방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다른 형질과 마찬가지로 왕찔레나무의 
근연 분류군이 속한 상위 계급으로 확장하여 화판 형질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전체적
인 화판의 미세형태는 동일 속에 속하는 해당화(Rosa rugosa Thunb.)의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
였다27). 추후 본 연구에서 확인된 미세형질과 화판에서의 향 발산, 향 분석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약재 금앵자로 사용되는 열매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유통약재와 왕찔레나무 열매의 비교 형태학 및 분석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금앵자의 기원종이자 최근 국내 분포가 확인된 왕찔레나무의 잎, 엽병 및 악편, 화판 표피 미세형
태학적 연구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잎 표피 세포의 배열 및 수층벽의 형태는 배축면과 향축면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양면
과 엽연에서 모용 및 표피상 납질은 관찰되지 않았다.

2. 기공 복합체의 경우 배축면에만 존재하는 이면기공엽으로 불규칙형으로 나타났으며, 엽병에는 
판상의 표피상 납질이 밀생하였다.

3. 악편에는 가장자리에 자루형 선모가 산생, 외면에 단세포 단모가 밀생하였으며, 내면은 무모로 
확인되었다.

4. 화판의 세포는 외면에서 주름판상, 내면에서 원추형 유두상의 세포형으로 나타나 수분매개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추가적 형질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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