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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Cannabis are typically dioecious, with female and male reproductive parts located 
on separate plants. Female cannabis plants are preferred for the production of cannabinoids, ter-
penes, and other valuable compounds synthesized within the female floral tissue. Female and male 
plants look identical during seedling and vegetative phases, and only after transition to flowering 
phase can male, female, and monoecious plants be distinguished. Early identification of the sex of 
cannabis plant can conserve time and money by avoiding the undesired sex of the plant. The objec-
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a sex determination method for cannabis plants using the 
sequence characterized amplified region (SCAR) marker, and set multiplex-polymerase chain reac-
tion (PCR) conditions for more accurate early sex determination of cannabis to overcome the dis-
advantages of SCAR markers.
Methods and Results: Cannabis seeds were collected and cultivated for several purposes. Leaf 
samples were harvested and stored during vegetative growth phase. In silico mapping of three 
male-specific sequences (MADC3, MADC4, and MADC6) revealed through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showed that MADC3 has a very similar sequence with the female cannabis 
genome. Primers were produced based on the sequences (SCAR1, SCAR2, and SCAR3, respec-
tively) and subjected to gradient PCR. Only SCAR3 produced a male-specific band with an anneal-
ing temperature of over 61.4℃. PCR was performed on cannabis plants produced for several             
purposes by mixing SCAR3 and internal standard 3 (IS3). Result showed that all cannabis plants 
produced an IS3 band of 197 bp, but only male cannabis plants produced a SCAR3 band of 118 bp.
Conclusions: Multiplex-PCR primer produced a male-specific band of 119 bp in cannabis bred for 
several purposes, and the presence of the 197 bp cannabis common band confirmed that PCR pro-
ceeded normally for all samples. The multiplex-PCR primer is greatly beneficial because the IS3 
band is a specific sequence found only in cannabis, making it possible to differentiate cannabis 
from other plants in addition to determining the sex from with a single PCR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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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대마 (Cannabis sativa L.)는 고대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되어지는 1년생 초본으로, 이배체 (2n = 20)의 핵형을 가        

지고 있고, 드물게 자웅동주 (雌雄同住)가 발견되어지지만 일      

반적으로 자웅이주 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Russo et al.,        

2008).

고대 중국에서 섬유를 얻을 목적으로 재배된 기록을 기반으       

로 점차 재배량이 늘어난 대마는 (Zhang et al., 2020), 10,000         

년 이상 동안 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Schultes et al.,        

1975).

대마는 525 종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약        

109 종 이상의 C21 terphenophenol 계열 화합물인 칸나비노이       

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 Backer et al., 2012).         

칸나비노이드 중 cannabidiol (CBD)와 Δ9-tetrahydrocannabinol    

(Δ9-THC)는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대마의 이용에 있어 통상        

적인 재배의 목적이 되는 성분이다 (Boggs et al., 2018).

CBD는 비 향정신성 칸나비노이드로, in vitro 및 in vivo에        

서 신경보호 (Crippa et al., 2018), 간질에서의 강력한 항경련        

효과 (Consroe and Wolkin, 1977), 항불안 (Guimarães et       

al., 1990), 항정신병 (Chesney et al., 2022), 항염증 (Atalay        

et al., 2019), 진통 (Urits et al., 2020) 및 항암효과 및 항암           

제와의 상승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o et al.,        

2020; Koltai and Shalev, 2022; Tajik et al., 2022). 

또한, Δ9-THC은 향정신성 칸나비노이드로, 대부분의 국가에     

서 마약류로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투여 시 일시        

적인 불안을 유발하며 (Hindley et al., 2020), 학습능력 및        

기억력 저하 (D'Souza et al., 2005), 편집증 및 우울증        

(Freeman et al., 2015)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두 종류의 주된 칸나비노이드의 95% 이상은 식물체       

내에서, CBD는 CBDA (cannabidiolic acid), Δ9-THC는 Δ9-      

THCA (Δ9-tetrahydrocannabinolic acid)의 카르복실기가 결합    

되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Tahir et al., 2021), 가열 처리         

에 의해 카르복실기가 해리되어 활성을 나타내는 형태로 전환       

되어진다 (Ryu et al., 2021).

칸나비노이드는 영양 생장 시기에도 식물체 내에서 미량의      

수준으로 합성되기도 하지만, 자성 (雌性, female) 개체 꽃받       

침 부분의 모용 (trichome)에서 높은 수준으로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Rodziewicz et al., 2019), 모용이 존재하지 않는 웅        

성 (雄性, male) 개체에서의 칸나비노이드 생산은 자성 개체에       

비하여 극히 적다 (Fig. 1; Small and Beckstead, 1973;        

Mansouri et al., 2013). 웅성 개체의 화아 분화는 환경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개 암꽃의 출현보다 대략 1 개월 정          

도 빠르며, 수꽃 (雄性花, male flower)에서 비산되는 화분       

(pollen)이 재배환경에서 부유하다가 암꽃 (雌性花, female     

flower)에 수정되어지면, 자성 개체의 CBD와 Δ9-THC의 비율      

은 그대로 유지되나 칸나비노이드의 절대적인 전체 함량은 감       

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ElSohly et al., 2017),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대마 식물체는 자성 개체만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대마를 포함한 자웅이주 식물체에서 성별 결정은 성염색체,      

DNA 메틸화와 miRNA에 의한 후생적 조절, 식물 호르몬에       

의한 생리학적 조절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Aryal        

and Ming, 2014; Heikrujam et al., 2015; Bai et al., 2019),          

잘 정의된 이형 염색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대마의 성별이 결정될 수 있다       

(Schaffner, 1921).

현재까지 aminoethoxyvinyl glycine (AVG, C6H12N2O3)등의    

에틸렌의 생합성이나 활성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처리는 대마      

의 수꽃을 유도하며, ethephon (C2H6ClO3P)과 같은 에틸렌      

생합성 전구체는 암꽃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       

려진다 (Mohan Ram and Sett, 1982a; 1982b). 이러한 화학        

적 처리에 따른 성별 표현형의 전환은 품종에 따라 화학적 처         

리제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반응하는 감응도가 서로 다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Moliterni et al., 2004).

자성 종자화는 외생의 호르몬 처리를 통하여, 자성 개체       

(XX)에서 성별 표현형을 전환시켜 수꽃을 유도하고, 이들이      

생산한 꽃가루를 자성 개체의 암꽃에 수분시켜 자성 개체로       

유전형이 고정된 종자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최근의 대마 육       

종에서 육종가들은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silver nitrate (AgNO3) 및 sodium thiosulfate (Na2S2O3) 혼       

합처리를 통해 목적으로 하는 화학형 (chemotype) 집단의 자       

성 개체에서 수꽃을 유도하여 육종 및 품종 고정화를 진행하        

고, 높은 동형접합성의 자성 종자를 공급함으로써 카나비노이      

드를 고수율로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Salentijn et al.,        

2015; Lubell and Brand, 2018; Flajšman et al., 2021).

하지만, 식물체 특성상 화아 분화가 일어나기 전의 자성 및        

웅성 개체의 대마는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자성 및 웅성        

개체 모두 미량의 칸나비노이드를 함유하기 때문에 성별의 조       

기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ElSohly et al., 2017). 이는 자         

성 및 웅성 개체가 혼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칸나비        

노이드 함량에 근거하여 원료의약품 품질 표준화에 제한이 되       

고 있으며, 재배 중, 유전적인 혼입이 일어날 수 있는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웅성 개체를 조기 선발하여 제거하는 것이 필        

요하다.

Lacombe (1980)는 형태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대마의 성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특정화를 시도하였으며, 추후 분자 마커      

가 개발된 이후 대마의 성 판별이 더 정밀하게 가능하게 되었         

다. 분자 마커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 염기서열을 기반        

으로 종 혹은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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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1), random amplified polymorphic DNA (RAPD),       

amplified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AFLP), inter-simple     

sequence repeat (ISSR) 등이 사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임의      

증폭 마커 기반에서 기능성 유전자 타겟 마커인 conserved       

DNA-derived polymorphism (CDDP), sequence related amplified     

polymorphism (SRAP), start codon targeted polymorphism     

(SCoT) 등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Huh, 2015).

상추의 병저항성 유전자의 발굴을 위해 처음 개발된      

sequence characterized amplified region (SCAR) 마커는     

(Paran and Michelmore, 1993), 사전 염기서열이 요구되지 않       

는 RAPD, ISSR 및 AFLP 등의 유전 분석 기술보다 재현성         

과 신뢰성 및 특이성이 높아 식량작물 (Naqvi and Chattoo,        

1996; Ohmori et al., 1996; Maliepaard et al., 1998; Gupta         

et al., 2006; Khampila et al., 2008) 및 약용작물 (Lim et al.,           

2007; Park et al., 2007; Jo et al., 2017; Kim et al., 2022)에            

서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이적인 우성 마커 특성상 PCR amplicon band의       

유무에 따라 개체의 변이를 판별하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 비        

롯된 유전자 증폭에 관한 오류인지 혹은 증폭 DNA loci의        

결손에 따른 음성 판정의 결과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Xu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마의 웅성 특이적으로 알려져 있는       

3 종의 RAPD 기반 염기서열을 in silico 조건에서 유효성을        

평가하며, SCAR 마커를 디자인하여 in vitro 조건에서 의료용       

대마, 마약성 대마, 섬유용 대마 및 야생형 대마를 대상으로        

실제 적용하여 범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2 쌍 이상의        

프라이머 조합을 사용한 multiplex-PCR을 기반으로, 성별 특      

이적 서열과 대마에서 공통으로 발현되어지는 internal standard      

(IS) 서열을 동시에 증폭시켜, 더욱 정확한 대마 영양생장기의       

성 판별을 위한 SCAR 마커의 PCR 분석법을 확립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및 DNA 추출

대마 (Cannabis sativa L.)의 종자는 야생형 대마 (인도, 영        

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재래종 및 육종 과정 중 얻어진 대마),         

국내 섬유용 대마 (청삼), 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        

어지는 의료용 대마 (Cinderella story, Cherry blossom,      

Cloud berry) 및 마리화나로 분류되는 화학형을 가진 대마       

(Critical +2.0)를 사용하였으며, 한국대마유전자원센터 (Chun-    

cheon, Kro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수집된 종자는 온도 23 ± 2℃, 상대습도 50 ± 5% 조건의          

배양실에서 상토 (AsiaSeedKorea Co., Seoul, Korea)에 2 ㎝       

깊이로 파종하였으며, 2 일 간격으로 관수하여 재배하였다. 영       

양생장기 중 식물체의 잎을 상, 중, 하단부에서 미리 채취한        

뒤, -81℃의 deep freezer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 Korea)에서 보관하였다. 

파종 후 2 달간 식물의 영양 생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색         

및 청색으로 이루어진 light emitting diode (LED, BISSOLLE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약 312.9 ± 0.5 µmol/m2·s의 photo-        

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 조건으로 광주기를 18       

Fig. 1. Morphological shape of male and female cannabis. (A); male cannabis, (B); female cannabis. Micrograph shows the trichome 
of a female cannabis inflorescence. Typically, female trichome contains higher levels of cannabinoids and terpenes concentration 
than normal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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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ay으로 조정하여 광을 조사하였다.

파종일 기준 2 개월 동안 영양 생장이 이루어졌으며 생식        

생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기를 12 h/day의 단일처리를 통       

하여 화아분화를 유도하였다. 개화 시기의 PPFD 값의 증가는       

화서의 정량적 수율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를 (Rodriguez-     

Morrison et al., 2021) 토대로 하여, 화서의 분화를 촉진시키        

고, 대마의 성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생식 생장을        

위한 단일 처리 시 PPFD 값을 약 597.4 ± 1.9 µmol/m2·s          

수준으로 2 배 증가시켰다 (Table 1). 작물이 생육함에 따라        

초장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체적인 광원 거리와 PPFD       

간의 calibration curve를 생성하였고, 도출된 회귀방정식 (식      

1)에 대입하여 전체 생육기간동안 동일한 수준의 광량이 조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Regression equation of PPFD value according to distance:

y = -493.1 × ln(x) + 2344.5

y : PPFD (µmol/m2·s)

x : Distance from light source (㎝)

ln(x) = loge(x), e : Euler's Number (식 1)

화아분화가 유도되어 암꽃 혹은 수꽃이 출현하였을 때, 꽃       

을 경시적으로 관찰하여 자성개체와 웅성개체를 구분하였으며     

미리 채집된 대마 잎을 대상으로 하여 DNA를 추출하였다.

영양생장 시기에 미리 채집된 대마의 각 잎은 -196℃의 액        

체질소 및 막자사발을 사용하여 분쇄 및 균질화시켰으며,      

DNA extraction kit (i-genomic Plant DNA Extraction Mini       

Kit, iNtRON Biotechnology Inc., Sungsam, Korea)을 이용하      

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을 따라 DNA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gDNA는 미량 분광분석기 (Optigen NanoQ, KLAB,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70 ng/㎕로 희석시켜 사용하였다.

2. 프라이머

대마 조기 성 판별용 SCAR 마커의 프라이머는 RAPD를       

통하여 밝혀진 대마 웅성 개체 특이적 염기서열 정보 3 종인         

MADC3 (GenBank accession number: AB021658.1; Sakamoto     

et al., 2005), MADC4 (GenBank accession number:      

AB021659.1; Sakamoto et al., 2005), MADC6 (GenBank      

accession number: AF364955.1; Törjék et al., 2002)를 기반       

으로 (Fig. 2), CLC Genomics Workbench (v. 22.0.2,       

QIAGEN, Hilden, Germa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프라이머 설계 시 염기서열 양쪽 말단의 60 bp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프라이머의 길이는 18 - 22 bp, G/C 함량은        

0.4 - 0.6, melting temperature (Tm)은 48℃ - 58℃으로 설         

정하였으며, 프라이머셋의 최대 Tm 차이는 5℃로 설정하였다.      

Table 1. Light conditions during the cannabis culture period.

Factor
Light conditions

Vegetative growth1) Reproductive growth2)

Spectrum

PFD-R (600 - 700 ㎚) 209.4±0.7 µmol/m2·s 396.0±0.6 µmol/m2·s

PFD-G (500 - 600 ㎚) 000.5±0.0 µmol/m2·s 001.1±0.0 µmol/m2·s

PFD-B (400 – 500 ㎚) 103.0±0.3 µmol/m2·s 200.4±0.5 µmol/m2·s

PPFD (400 – 700 ㎚) 312.9±0.5 µmol/m2·s 597.4±1.9 µmol/m2·s

Light irradiation time 18 h/day 12 h/day
1)The conditions were maintained for 2 months from the seedling date. 2)The conditions were maintained from the end of the vegetative growth 
until all plants have flowered. All light conditions were measured at 30 ㎝ from the light source, and adjusted distance of light source once a week                     
to ensure a constant amount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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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각 서열의 프라이머 리스트 중 Multiplex Primer       

Analyzer (Thermo-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IS 프라이머와 cross-dimer형성을 최대한 우      

회하여 디자인하였다 (Table 2). 

Multiplex-PCR용 IS 프라이머는 대마 공통 tetrahydrocanna-     

binolic acid synthase를 코딩하고 있는 CHF3/ISR 및 CHF1/       

ISR2 프라이머와 (Doh et al., 2019), 엽록체 trnL과 trnF 유         

전자 사이의 대마 유전체의 특이적인 구간을 증폭시키는 trnL-       

F 프라이머를 사용하였다 (Linacre and Thorpe, 1998; Table 2).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CHF3/ISR 프라이머셋은 IS1, CHF1/      

ISR2 프라이머셋은 IS2, trnL-F 프라이머셋은 IS3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2).

Fig. 2. DNA sequence for cannabis gender determination used in this study. The red-highlighted regions represent the base 
sequences of the forward and reverse primers used to amplify the target DNA. A; MADC3 (Sakamoto et al., 2005; GenBank: 
AB021658.1; 769 bp), B; MADC4 (Sakamoto et al., 2005; GenBank: AB021659.1; 576 bp), C; MADC6 (Törjék et al., 2002; 
GenBank: AF364955.1; 151 bp).

Table 2. Cannabis specific internal standard (IS) primer information for multiplex PCR.

Primer type Set name Primer name Sequence (5’ → 3’) Amplicon size (bp) Base sequence References

SCAR marker 

SCAR1
Forward AGTCTAGTTGGTGCTCTG

754 MADC3

this research

Reverse ACAGCAGTCATAACCAACA

SCAR2
Forward GTGCCGTACTCATGTCTT

555 MADC4
Reverse CCGCATCTACATATTCCCA

SCAR3
Forward GAGGACGATCAAACAACA

118 MADC6
Reverse AATTGACTGGAACCTGGA

Internal 
standard 
marker

IS1
CH F3 TAGTACTCATGACTCACTTCAG

100 -

Doh et al. (2019)
IS R TCCACCATGAAAAATTGAAGA

IS2
CH F1 TAGCTCATTCAGTCCGACGC

121 -
IS R2 GAATGAGATTAAGCCGGC

IS3
trnL-F G GAGGGTTTCTAATTTGTTATGTT

197 -
Linacre and 

Thorpe (1998)trnL-F H CTAGAGGACTTGGACTATG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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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Gradient PCR은 전체 50.0 ㎕로 10 × reaction buffer 5.0 ㎕,          

10 mM stabilized dNTP 1.0 ㎕, 20 µM forward 및 20          

µM reverse primer 각 1.0 ㎕, 70 ng/㎕ gDNA template         

2.0 ㎕, 멸균 초순수 39.5 ㎕ 및 Taq DNA polymerase 0.5          

㎕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Thermal Cycler Dice Touch      

(TP350, TAKARA bio Inc., Kusatsu, Japan)를 사용하여 94℃       

에서 3 분간 초기 변성과정을 거쳤으며, 94℃에서 30 초간        

denaturation, 50℃ - 70℃에서 30 초간 gradient annealing,       

72℃에서 60 초간 extension을 30 cycle 반복 진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72℃에서 7 분간 추가 신장을 통하여 반응을 마무        

리 지었으며, 실험에 즉시 사용되지 않는 product는 4℃에서       

보관하였다. 

Multiplex-PCR은 annealing temperature를 제외하고 상기    

조건과 동일하였으며, 사용된 프라이머의 비율은 성판별 SCAR      

마커와 Internal standard 프라이머셋을 3 : 1 비율로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4. 전기영동

PCR product의 전기영동은 molecular biology grade의 2%      

agarose (MP Biomedicals, Irvine, CA, USA) gel을 이용하       

였으며, amplicon fragment의 형광염색을 위하여 EtBr     

(Ethidium bromide, Sigma-Aldirch Co., St. Louis, MO,      

USA)을 20 ㎍/ℓ농도로 첨가하였다. TAE buffer (Lonza,      

Basel, Switzerland)를 채운 chamber에 agarose gel을 위치시      

킨 후 6× DNA loading dye (TAKARA bio Inc., Kusatsu,         

Japan)와 PCR product를 혼합하여 로딩한 뒤 전기영동장치      

(TAKARA bio Inc., Kusatsu, Japan)를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진행한 후, gel documentary system (Bio-rad Inc.,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여 가시화하였다. DNA ladder는 BIONEER      

사 (100 bp, Daejeon, Kore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SCAR 마커 평가 및 최적 온도 설정

CLC Genomics Workbenc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in silico      

에서 SCAR 마커의 기반이 되는 MADC3, MADC4 및       

MADC6 서열을 자체적인 자성 의료용 대마 (2n = 20)의        

chromosome 수준의 whole genome (데이터 미공개)과     

mapping하여 자성 대마에서 유사 서열을 탐색한 결과, 세 가        

지 서열 중 MADC3 유사 서열이 의료용 자성 대마의 5 번          

염색체에서 검출되었고, 해당 염색체의 15,822,646 bp -      

Fig. 3. Detection of MADC3 seq. in silico and MADC3 seq., MADC4 seq. in vitro using SCAR marker. (A); whole genome alignment 
(mapping) results of medicinal female cannabis and MADC3 sequences, (B); gradient PCR results of ‘female’ cannabis using 
SCAR1 primer based on MADC3 sequence, (C); gradient PCR results of ‘male’ cannabis using SCAR1 primer based on MADC3 
sequence, (D); gradient PCR results of ‘female’ cannabis using SCAR2 primer based on MADC4 sequence, (E); gradient PCR 
results of ‘male’ cannabis using SCAR2 primer based on MADC4 sequence. Numbers indicate PCR annealing temperature; lane 
1; 50.0℃, lane 2; 50.6℃, lane 3; 51.8℃, lane 4; 53.8℃, lane 5; 56.6℃, lane 6; 58.8℃, lane 7; 61.4℃, lane 8; 63.6℃, lane 9; 
66.6℃, lane 10; 68.6℃, lane 11; 69.8℃, and lane 12;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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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3,401 bp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A). 의료용       

대마의 genome data 상에서 해당 locus는 non-CDS (non-       

coding sequence)로 별도의 아미노산을 코딩하고 있지 않은      

intron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MADC3 서열과 자체적 자성 대마의 whole genome은 다량       

의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혹은 InDel      

(insertion and deletion) 변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염기 일치       

구간을 총 서열 구간으로 나누어 판독한 두 서열의 유사도는        

약 94%였다. 웅성 대마 특이적인 서열이라 알려진 해당 서열        

은 암컷 대마에서 매우 유사한 서열로 mapping 되는바, 해당        

MADC3 서열은 분자 마커의 PCR 조건을 조절하여 성별을       

구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MADC3 서열을 기반으로 제작된 SCAR1 마커를 사       

용하여 gradient PCR을 진행한 결과 또한 암·수의 차이 없이        

annealing temperature가 69.8℃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band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3B and 3C), 해당 band는 700          

bp - 800 bp로 확인되어 SCAR1 마커의 목적 amplicon size         

인 754 bp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MADC3 서열을 기반으로 제작한 SCAR1 마커는 annealing      

temperature를 조절하여 대마의 성별 구분이 불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Fig. 3B and 3C).

또한, in silico 환경의 암컷 대마에서 확인되지 않은       

MADC4 서열을 SCAR 마커로 디자인 (SCAR2)하여 gradient      

PCR 조건에서 분석한 결과 암·수의 차이 없이 68.6℃의       

annealing temperature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band가 확인되었     

고, 해당 밴드는 500 bp - 600 bp로 확인되어 SCAR2         

amplicon 사이즈인 555 bp에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        

과적으로 MADC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SCAR2 마커 또한      

annealing temperature를 조절하여 증폭한 경우에도 암·수 구분      

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3D and 3E).

MADC3 및 MADC4 서열은 Sakamoto 등 (2005)에 의해       

처음 보고된 대마 웅성 개체의 특이적 서열로, 120 여종의        

random primer를 사용하여 얻어졌다. 771 bp의 MADC3 서       

열은 Arabidopsis thaliana, Oryza sativa, Zea mays 및 Glycine        

max와 같은 다양한 식물에서 copialike retrotransposon의 gag/      

pol protein을 암호화하는 프레임과 상동적인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540 bp의 MADC4는 아미노산 수준에서 A. thaliana       

및 O. sativa의 class 1 transposable elemnts 서열과 유사하        

다 보고되었다.

Sakamoto 등 (2005)의 선행연구에서 두 서열은 RAPD를      

기반으로 대마의 웅성 개체의 특이적 서열로서 관찰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재현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본 서열들이 cannabidiol을 고수율로 생산하기     

위한 품종 육성에 있어 대상 계통이 제한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집단 내 genetic pool로 한정되어 있고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Toth 등 (2020) 또한       

MADC3 및 MADC4 서열 기반의 RAPD 분자 마커는 구분        

하기 위한 각 개체의 암·수 구분에 대한 재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언급한바,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양한 화       

학형과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 개체의 경우 암·수 구분을 위해        

MADC3 및 MADC4 서열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        

다고 판단되었다.

MADC6 서열은 in silico에서 자성 개체 대마와의 유사 서        

열을 찾을 수 없었으며, 해당 서열을 기반으로 한 SCAR3 마         

커를 사용한 gradient PCR 결과, 자성 개체 대마의 목적        

band는 61.4℃까지의 annealing temperature에서 검출되었으며, 수     

컷 대마의 목적 밴드는 69.8℃까지의 annealing temperature에      

서 검출되었고 (Fig. 4A and 4B), 해당 band는 118 bp인         

SCAR3 마커의 목적서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웅성 개체의 특이적 band가 검출되어지는 annealing      

temperature는 61.4℃보다 높아야 하고, 69.8℃ 이하로 조정하      

여야 함을 알 수 있었고, 해당 MADC6 서열을 기반으로 제         

작된 SCAR3 마커를 이용하는 경우 annealing temperature      

조건 변화에 의하여 대마 개체의 암·수 구분, 성별에 대한 조         

기판별 마커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성 개체 대마에서는 annealing temperature 63.6℃      

까지 100 bp 이하의 self-dimer band가 검출되어 혼동을 야        

기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목적 band의 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온도 조건 조절을 통해 최종 annealing        

temperature를 65.0℃로 설정하였다.

해당 서열을 기반으로 한 분자마커는 Salix viminalis L.의       

Fig. 4. Gradient PCR results using the SCAR3 primer set 
based on MADC6 sequence. A, PCR result of ‘female’ 
cannabis; B, PCR result of ‘male’ cannabis. Numbers 
indicate PCR annealing temperature; lane 1; 50.0℃, 
lane 2; 50.6℃, lane 3; 51.8℃, lane 4; 53.8℃, lane 5; 
56.6℃, lane 6; 58.8℃, lane 7; 61.4℃, lane 8; 63.6℃, 
lane 9; 66.6℃, lane 10; 68.6℃, lane 11; 69.8℃, and 
lane 12;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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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구분을 위해 제작된 RAPD 마커로 처음 알려졌으며       

(Alstrom-Rapaport et al., 1998), 이를 대마에 적용하여 얻어       

진 서열이 MADC6이다 (Törjék et al., 2002).

S. viminalis에서 해당 마커를 PCR한 결과, 자성 개체에서만       

특이적으로 560 bp의 amplicon을 생산하였으며, 해당     

amplicon의 sequence는 알려져 있지 않다 (Alstrom-Rapaport     

et al., 1998). Törjék 등 (2002)은 해당 RAPD 마커를 대마         

에 적용하였을 때, 마커가 기원한 식물체인 S. viminalis와 상        

반되게 151 bp의 비교적 짧은 서열로 이루어진 웅성 개체 특         

이적 amplicon인 MADC6 서열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 해당 서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SCAR3 마커       

또한 대마의 암·수 구분에 있어 PCR 조건을 조절하여 증폭        

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SCAR3 마        

커를 최적의 조기 성판별 SCAR 마커에서의 프라이머로 채택       

하였다.

2. Multiplex PCR을 위한 Internal standard 프라이머셋의      

평가 및 증폭 조건 확립

SCAR3 마커의 증폭을 위해 설정된 PCR 조건을 사용하여       

Table 3의 Internal standard (IS) 마커 3 종을 야생형 대마 (인          

도,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재래종 및 육종 과정 중 얻어진         

대마), 국내 섬유용 대마 (청삼), 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의료용 대마 (Cinderella story, Cherry blossom,      

Cloud berry) 및 마리화나로 분류되는 화학형을 가진 대마       

(Critical +2.0) 품종을 사용하여 단일 증폭시킨 결과, SCAR3       

마커의 PCR 조건을 사용하여 증폭시켰을 때, IS1 set은 밴드        

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IS2 set은 각 대마 시료         

에서 100 bp 이하의 dimer band만 검출되었다. 

하지만 IS3 set의 경우 SCAR3 프라이머를 위해 확립된 조        

건 하에서 암·수 공통으로 약 200 bp의 단일 밴드가 검출되었         

으며, 이는 197 bp의 목적 amplicon으로 판단되었다 (Fig. 5).        

또한, IS1과 IS2 프라이머는 선별된 SCAR3 마커와 목적       

amplicon size가 유사하기 때문에 (각 100 bp, 121 bp)        

SCAR3 마커와 동시 증폭이 가능하더라도 구별이 어려울 것       

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multiplex-PCR용 최적의 internal     

standard 프라이머셋을 IS3 프라이머셋으로 설정하여 추가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라이머 제작 시 3 종류의 IS 프라이머셋은 유사한 이론적        

annealing temperature값을 가지고 있지만, IS3 프라이머셋은     

SCAR3 마커가 적용되어져야 하는 높은 annealing tem-      

perature에서도 해당 부위를 특이적으로 증폭하여 band를 형성      

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IS3 프라이머셋이 엽록체 DNA        

(cpDNA)의 large unit 중앙부에 위치하는 trnL-trnF 영역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영역은 유전자의 배열, 크기 및 구조가        

동일 종 내에서 매우 보존적이며, 변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 프라이머가 높은 annealing temperature에서     

도 특이적으로 목적 locus에 접합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Ryu et al., 2017). 

또한, 선행연구에서 IS1과 IS2 프라이머셋의 최적 PCR      

annealing temperature는 54℃로 보고된 점과 (Doh et al., 2019),        

IS3 프라이머셋의 최적 PCR annealing temperature가 60℃로      

보고된 점 (Linacre and Thorpe, 1998)을 고려할 때,       

multiplex-PCR에서 MADC6 서열을 증폭하기 위해 적용되는     

65℃의 높은 annealing temperature의 조건에서도 IS3 프라이      

머셋에 의한 증폭이 가능하여 특이적인 band를 확인할 수 있        

었다고 판단되어진다. 

3. Multiplex PCR을 활용한 대마 조기 성 판별

확립된 SCAR3 마커 및 IS3 프라이머셋을 각각 3 : 1 비          

율로 혼합하여, PCR을 진행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자성        

개체 대마로 확인된 F (female) 라인에서, 자성 고정형 마리화        

나인 Critical +2.0 (F1), 자성 고정형 의료용 대마인       

Cinderella story (F2), Cherry Blossom (F3), Cloud berry (F4),        

국내 섬유용 대마 청삼 (F5), 인도 자생 대마 (F6) 에서는         

IS3 amplicon인 약 197 bp에서의 단일 band만 확인되었다.

반면에 웅성 개체 대마로 확인된 M (male) 라인에서, 국내        

섬유용 대마 청삼 (M1), 영국 자생 대마 (M2), 포르투갈 자         

생 대마 (M3), 육종 중 방임수정되어 무작위 선별된 웅성 개         

체 (M4), 이탈리아 자생 대마 (M5), 인도 자생 대마 (M6)에         

서는 IS3 amplicon인 약 197 bp에서 band가 확인되었으며       

조기 성 판별 SCAR3 마커의 목적 증폭서열 부분인 약 118         

bp의 amplicon이 추가적으로 웅성 개체에서 확인되었다. 결과      

적으로, 자성 개체 대마와 웅성 개체 대마 모두 IS3        

amplicon을 증폭시켜, PCR 반응이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모든 웅성 개체 대마에서 특이적으로        

SCAR3 마커 amplicon이 증폭되어 암·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 (Fig. 6).

Fig. 5. Band of the internal standard 3 (IS3) marker using the 
PCR condition of the SCAR3 marker. F; female 
cannabis, M; male cannabis. F1; Δ9-THC high variety, F2; 
CBD high variety, F3, CBD high variety, F4; CBD high 
variety, F5; fiber type variety, F6; India traditional 
cannabis, M1; fiber type variety, M2; England traditional 
cannabis, M3; Portugal traditional cannabis, M4; cannabis 
was randomly selected during breeding; M5; Italy 
traditional cannabis, M6; India traditional canna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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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multiplex-PCR에서 사용된 IS3 프라이머셋 (trnL-F G,      

trnL-F H)은 높은 수준의 보존적인 cpDNA 서열 중 일부분이        

며, Linacre와 Thorpe (1998)의 연구에서 대마 (C. sativa)의       

잎에서 추출한 gDNA만 특이적으로 197 bp amplicon이 확인       

되는 반면 Arabadopsis 속, Brassica 속, Zea 속 2 종,         

Capsicum 속, Festuca 속, Ulex 속, Humulus 속, Vicia 속,         

Paperva 속, Oryza 속 및 Nicotinia 속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의 amplicon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서열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머셋은 여러 속의 작물에서       

유일하게 해당 위치에서 증폭됨으로서 대마 작물의 종 특이성       

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관련 서열과 프라이머 셋을 마약        

류 범죄에서의 DNA 기반 포렌식 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Linacre and Thorpe, 1998). 

본 연구에서 암·수 구분을 위한 SCAR3 프라이머셋과 종       

특이성 평가가 가능한 IS3 프라이머셋을 이용한 multiplex-      

PCR 마커의 활용은 조기 성 판별의 목적인 SCAR3 마커의        

정상 반응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근연 식물이나 유사종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multiplex-PCR 프라이머셋을 활용하       

여도 통상적으로 유통되어지는 식물체 중 대마만을 특이적으      

로 식별하는 기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였다.

시중에서 판매되어지는 근대 (Beta vulgaris var. cicla), 완       

두 (Pisum sativum), 가지 (Solanum melongena), 오이 (Cucumis       

sativus), 호박 (Cucurbita moschata), 수박 (Citrullus lanatus),      

방울토마토 (Solanum lycopersicum var. cerasiforme), 고구마     

(Ipomoea batatas), 들깨 (Perilla frutescens) 종자를 수집하여      

일정 기간동안 발아 및 생육시킨 후, 어린잎을 채취하여 동일        

Fig. 6. Early sex determination of cannabis using established 
multiplex-PCR primer sets. F; female cannabis, M; male 
cannabis. F1; Δ9-THC high variety, F2; CBD high variety, 
F3, CBD high variety, F4; CBD high variety, F5; fiber type 
variety, F6; India traditional cannabis, M1; fiber type 
variety, M2; England traditional cannabis, M3; Portugal 
traditional cannabis, M4; cannabis was randomly 
selected during breeding; M5; Italy traditional cannabis, 
M6; India traditional cannabis.

Fig. 7. Identification of cannabis among other plants. (A); Plant leaf samples used in the experiment (the 6 ㎝ ruler determine the 
size of the samples). (B); Various plants using Multiplex-PCR primer set. lane 1; female Cannabis sativa;  lane 2; male Cannabis 
sativa, lane 3; Beta vulgaris var. cicla;, lane 4; Pisum sativum, lane 5; Solanum melongena, lane 6; Cucumis sativus, lane 7; 
Cucurbita moschata, lane 8; Citrullus lanatus, lane 9; Solanum lycopersicum var. cerasiforme,  lane 10; Ipomoea batatas, and 
lane 11; Perilla frutesc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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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DNA 추출 및 PCR을 진행하였을 때 (Fig. 7),         

대마 이외의 타 식물체에서는 100 bp 미만의 primer dimer        

band가 진하게 발현되었고, 목적 band가 아닌 무작위 밴드가       

검출되었으며, 대마에서만 특이적으로 약 200 bp의 IS3 목적       

band가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SCAR3 목적 band 또한 대마       

웅성 개체에서만 검출되어, 이를 통해 분쇄 등의 성상이 변경        

된 잎에서 타 식물체 중 대마만을 1차 선별하고, 대마의 성별         

도 동시에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7B). 

향후 SCAR3 프라이머셋과 IS3 프라이머셋을 이용한     

multiplex-PCR 마커는 영양생장기의 유식물체 뿐만 아니라 상      

업적으로 생산된 자성 종자의 genomic DNA을 대상으로 한       

성판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 재배하지 않아도       

pollen의 혼입에 따른 종자의 성별을 판별하여 고수율의 칸나       

비노이드 생산을 위한 원료 식물의 자성화도 평가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이 원료가 되는 대마식물체의 자성종자 quality      

control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CR의 정상       

반응 여부까지도 동시에 판별할 수 있어 매우 높은 유용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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