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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 제목

수출유망 냉동용 풋콩 적품종 선발 및 관련 생산기술 개발

I I . 연 구개발 의 목적 및 중 요성

1 . 목 적

가. 수출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형별 풋콩 적성 품종을 선발하고자 함

나. 수출규격에 적합한 양질 풋콩 안정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확립

다. 풋콩의 단경기 생산출하로 농가소득증대 및 1년 2기작 등 다양한 작부

유형의 생산기술을 확립하고자함

라. 수출규격에 적합한 생협 풋콩에 대한 품질검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바. 풋콩 전작으로 재배할 par t ner 작목 개발 및 이에 대한 생체 또는 냉

동 가공품의 이용성을 증대하고자 함

사. 풋콩 종자병의 효과적인 약제 방제법 및 재해안정 생산기술을 확립하

고자함

2 . 중 요 성

가. 풋콩용 품종개발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냉동용 품

종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고, 현재 생산되는 냉동용 풋콩은 일본에서

도입한 조생종으로서 수량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맛이 좋지 않아서 생산성

이 높으면서 맛이 좋은 고품질의 중생∼만생종 냉동용 풋콩을 선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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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에서 전통적으로 불미콩 이라 불리던 유색콩은 조직이 연하며

당도가 일반장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풋콩용의 콩이었으나, 이에 대한 평

가나 선발이 전연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재래 유전자원 중에서 이에 적합한

냉동용 풋콩 품종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 국내개발 조생 풋콩들은 출하기가 8월 초, 중순으로 일본의 풋콩 홍수

출하기와 겹쳐 수출시 가격이 낮으며, 또한 장마철의 고온 다습 조건에 의

한 미이라병 등 병에 의한 반점의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낮다. 따라서 수출 출하 조절을 위한 주년 생산 기술과 병충해 종

합 방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라. 풋콩 냉동공장의 경우 조생종만을 처리하는데는 약 2개월 정도가 소

요되기 때문에 냉동 가동일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바 풋콩의 par t ner 작목

의 개발과 가공 기술을 확립함으로써 경지이용효율의 향상과 농가소득을 보

장할 수 있다.

마. 가까운 일본에는 95년도 기준으로 약 850억원 이상의 수출시장이 있

는 바, 이의 50% 이상을 대만으로부터 냉동용 풋콩으로 수입하고 있다. 대

만의 경우 우리와 비교하여 Bact er i al Pus t ul e을 포함한 다수의 콩 병이 극

심하여 풋콩 재배에 상당량의 방제약제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냉동용 국

내 적응 풋콩을 선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의 고급화와 아울러 풋

콩과 작부체계를 이룰 수 있는 par t ner 작목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

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바. 일본으로의 풋콩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면 10, 000ha 이상의 풋콩 재배

면적이 요구되며, 전국에 걸쳐 다수의 가공 공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 지역 노동력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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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 구개발 내용 및 범위

구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1차

년도

고품질 냉동용 풋콩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냉동용 풋콩 품질분석

체계확립 및 기준 설정

풋완두의 재배법 확립

냉동가공 기술개발 및

기준설정

재해 안정화 기술개발

·다수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검정

·종자 증식

·일반취반 특성의 기준설정

·물리 ·화학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유전자원 도입 및 종자증식

·최적 파종기 재식밀도 및 시비량구명

·신선풋콩의 냉동온도별 품질 변화

·가공풋콩의 냉동온도별 품질 변화

·가공 풋꼬투리의 개열성 측정

·립의 t ext ur e 검정

·가공 풋꼬투리의 적정수분함량

·가공립의 염농도 및 립의 성분조사

·하우스에서의 주년공급을 위한 적정

파종기 구명

·풋콩 미이라 발생기작 구명 및 방제

·풋콩 SMV 저항성 인자 탐색

2차

년도

고품질 냉동용 풋콩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냉동용 적품종 선발

냉동용 풋콩 품질기준 설정

완두 재배법 확립

냉동가공시 최적 삶는 방법

및 염장 가공방법 개발

재해안정화 기술 개발

·다수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검정

·농업적 특성검정

·냉동적성 검정

·맛에 대한 기준설정

·향에 대한 기준설정

·최적 품종, 파종기 및 재식밀도 구명

·기계탈협 방법개발

·삶는 최적온도 구명

·삶는 방법별 립의 t ext ur e 구명

·莢外 처리 염분농도별 관능검사

·삶는 온도 및 시간별 립의 성분분석

·하우스에서의 주년공급을 위한

기타 적정 재배기술 구명

·풋콩 품질 제고를 위한 미이라 방제

기술 탐색

·풋콩 SMV 발병기작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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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3차

년도

고품질 냉동용 풋콩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선발품종 특성검정

품질 종합평가

냉동풋콩 및 완두 시제품

제작 및 평가

풋콩과 풋완두의 농가

실증 시험 실시

재해안정화 기술 개발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선발품종의 생산력 검정

·종합특성 평가

·선발품종에 대한 품질평가

·시제품 품질평가

·시제품의 외형적 상품가치 평가

·시제품 풋콩의 협개열성, 립의

t ext ur e, 립의 수분함량, 염분농도,

립의 성분평가

·내수판매 결과 평가

·해외 견본수출 물량확보( 200kg)

·선발 냉동용 풋콩 적품종에 대한

생산성과 소득분석

·풋완두의 생산성 및 소득분석

·노지 및 하우스에서의 주년공급

체계 확립

·풋콩 품질 제고를 위한 미이라

및 기타 병해 방제 기술 확립

·선발 풋콩의 SMV 저항성 검정

I V. 연 구개발 결과 및 활용 에 대 한 건의

1 . 연 구 개 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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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 제 1 . 냉동 용 풋 콩 적 품 종 선 발 및 재 배 기술 확 립

가. 냉동용 풋콩 적품종 선발을 위하여 국내 육성 계통과 대만 및 일본에

서 도입된 계통들의 특성 및 국내 적응성을 검토한 결과, 생산성이 높고 품

질이 우수한 GC89019- 1- 1, AGS348 등 대만계통들과 국내육성계통인

SS92414- 126- 2- 3 등 중 ·만생종 계통들을 선발하였다.

나. 생산 지대( 해발 150m, 250m, 400m) 별 풋콩의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

한 결과, 풋콩의 생산은 품질 및 수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발

400m 지대가 가장 적합하였다. 또한, 국내 도입육종 품종인 석량풋콩은 일

본 품종인 미원에 비하여 수량성 및 품질 면에서 우수하였다.

다. 단경기 풋콩의 출하를 위한 비닐하우스내 풋콩+풋콩의 2기작 시험 결

과, 수량은 후작시 감소되었으나 품질은 前作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풋콩 2기작시 노지 재배보다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단

경기인 10월 중, 하순에 출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노지재배시 적정 재식밀도는 50 ×20cm, 1주 1본에서 풋콩의 품질과 수량성

이 우수하였다.

세부 과 제 2 . 냉동 및 예 냉 풋 콩 품 질 검 정

가. 풋콩의 고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검토 결과 풋콩의 수확시

28- 30 ℃정도의 품온을 4 ∼5 ℃로 낮추기 위한 예냉은 진공예냉이 좋으며 시간

도 단축되어 60- 80분정도 소요되었다. 생산지대별 꼬투리 낱알비교, 입형비

교 결과 미원풋콩 석량풋콩 모두 250m지대이상 재배가 적합하였다. 저장

중 중량 감모율은 예냉하여 PE포장으로 저온에 저장하는 것이 감모율이 적었

다. 경도변화는 무포장의 경우 증가하였으며 예냉하여 PE나 AF포장으로 저

장하면 감소하였다. 색의 변화 중 밝기인 L값은 지대 및 예냉에 관계없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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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풋콩이 미원보다 감소폭이 작았고 색상인 Hue값은 무포장의 경우 저장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크게 변하였으며 PE나 AF포장은 변화폭이 작았고 기간도

길게 유지되었다. Vi t - C 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었다. 미원풋콩과 석량풋콩에 대한 관능검사는 전체적인 기호도면에서 볼 때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품종 모두 250m지대 이상에서 재배하는 것이 고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미원풋콩과 석량풋콩을 3개지대 ( 400m, 250m, 150m) 에서 수확하여,

s t eam bl anchi ng 과 bl anchi ng 처리하여 - 70 ℃에서 24시간 급속 냉동 시킨

후 - 20 ℃에서 4개월간 냉동 저장 후 비등수, 냉수를 이용하여 해동시킨 후

경도변화를 본 결과 석량풋콩이 미원풋콩보다 단단하였다.

400m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이 250m, 150m지대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단단

하였으며 비등수로 해동시킨 것보다 냉수로 해동한 것이 더 좋았다.

색의 밝기인 L값은 400m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이 밝았으며 녹색인 ａ값에

있어서는 생산지대별, 품종별, 포장재별 모두 짙은 녹색을 나타냈다.

- 20 ℃에서 4개월 저장 후 해동방법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품종간에 있어서는

미원보다 석량풋콩이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두 품종

에 있어서 단맛, 고소한 맛, 경도 기호도 모두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타

지대보다 좋은 평을 받았다.

다. 하우스 1기작과 노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석량풋콩의 생협을 이용하여 품

질을 검토한 결과 외관인 莢長은 하우스 1기작으로 생산된 것이 노지 재배

보다 9. 38㎜ 컸고, 莢幅도 하우스 1기작 재배가 약간 컸다. 백립중은 노지

재배가 16. 5g정도 무거웠다. 낱알비교에 있어서 3알은 하우스 1기작 재배가

50. 7%로 노지 재배보다 약 10%정도 많았다. 저장 중 중량 감모율은 하우스 1

기작 재배와 노지 재배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노지 재배 수확 풋콩을 PE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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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저온에서 저장시 감소폭이 적었다. 색의 밝기인 L값에 있어서도 하

우스 1기작 재배와 노지 재배간에 차이는 없었다. 경도 변화에 있어서는 노

지 재배의 감소율이 하우스 1기작 재배보다 적었다.

세부 과 제 3 . 풋콩 냉 동 가 공기 술 개 발 및 par t ne r 작 목 개발

가. 냉동풋콩 조제시 청송지두 관행인 증기증자에 비하여 물증자가 물성

면에서는 양호하였으나 가공협 내의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증기증자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풋콩의 물성, 탈립성, 협내 수분함량 및

맛은 증자방법보다 품종간 또는 품종의 수확시기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나 청송지두 관행의 증기증자방법은 큰 문제는 없으나, 이들 품

질과 관련한 풋콩 적품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냉동풋콩 조제시 청송지두 관행의 증자시간 3분은 물성 관련 형질에

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증자시간을 1 ∼2분 늘리는 것이 고품질 풋콩생

산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현재 청송지두의 염장농도 5%는 생산품의 적당한 맛을 내는데는 훨

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저온 처리전 증자 세척한 협의 염장처리농도를 가능하

면 20%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농가 소득증대와 아울러 공장의 가동일수를 늘려 청송지두의 경영개

선을 기하고자 검토한 par t ner 작물 중 종실용 완두는 청송지방에서 3월 10

일 파종시 10a당 최고 668kg의 풋협 수량과 약 92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하였

다. 또한, 협채용 완두의 적품종 선발에서는 풋협 관련 특성이 양호하고 수

량성이 높은 Shi r ohana를 선발하였다.

마. 협채용 완두의 최적 재식밀도는 검정한 4개 재식방법 중 40 ×15cm,

1주 1개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협의 품질과 관련

한 sucr os e와 vi t ami n C함량 및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개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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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일이 수확 최적기로 평가되었다.

바. 완두를 냉동 가공할 경우 협채용 완두는 증기에 3분간, 풋완두는 물

에 4 ∼5분간 증자하는 것이 단맛, 고소한 맛, 씹힘성 및 전체적인 기호도의

종합평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 협채용 완두 + 하대두, 협채용 완두 + 추대두, 풋완두 + 하대두 및

풋완두 + 추대두의 작부체계로 부터 관행인 하대두 단작의 조수익 956천원

/ 10a 대비 각각 6, 318천원( 661%) , 5, 699천원( 596%) , 2, 352천원( 246%) 및

1, 733천원( 181) 의 조수익이 가능하였다.

아. Par t ner 작목으로 재배된 협채용 완두인 Shi r ohana를 이용한 냉동협

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한 결과 소매가격 10, 000원/ kg으로 판매되

었는 바, 이를 10a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약 800만원/ 10a 조수익이 되어

신 작물로의 국내재배와 수요창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다.

자. 청송지두에서 상기한 6개의 작부유형을 체계적으로 농가에 배분하여

운용할 경우 풋콩 전작으로 재배되는 par t ner 작물로부터의 고수익은 물론

연중 150일 이상의 공장 가동이 필요하게 되어 청송지두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풋콩 수매가 하향조정으로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과 제 4 . 풋콩 의 재 해 안정 화 기 술 개발

가. 풋콩 주년재배기술 개발

1)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풋콩재배시 문제점은 극조파시 설치류 및 조류

의 피해, 응애( 진드기) 류가 발생하였고, 공시품종 모두 극조파시 저온장애

로 발아가 불균일하였다. 가을콩형의 경우는 과번무( 만화) 현상이 있었다.

2) 여름콩형과 가을콩형의 두 생태형은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파종한계

는 3월 중순에서 7월하순이었다. 노지의 경우는 두 생태형 모두 4월 중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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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7월하순으로 나타났다.

3)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는 단독 2기작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을콩형과의 혼합 2기작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

지의 경우는 두 생태형에 있어 각 생태형별 단독 2기작은 물론 생태형간

혼합 2기작도 불가능하였다.

4)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노지보다 극조파시는 여름콩형이, 극만파시는

가을콩 형의 생육기간이 30일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5) 생태특성 중 개화일수, 결실일수, 생육일수는 무가온 비닐하우스와 노

지 모두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파종기 지연에 따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세가지 형질 모두 동일 파종기내에서 노지보다는 무가온 비닐하

우스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6)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극조파 및 조파재배시 가을콩형의 과번무( 만

화) 현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정콩1호와 황금콩의 경장을 비교한 결

과, 두 품종 모두 적파에 비해 극조파시 과번무현상이 컸으며 검정콩1호

가 황금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 생육특성중 품질과 관련된 협장, 협폭 및 2- 3 립협비율을 보면 무가온

비닐하우스와 노지 모두 재배기간 동안 파종기에 관계없이 협장은 50. 6 ∼

57. 2 ㎜로 상품성의 기준의 50 ㎜이상이 되었지만 협폭은 12. 3 ∼13. 5 ㎜

로 상품성의 기준인 14 ㎜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 협폭 모

두 노지보다 무가온 비닐하우스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3 립협비율

은 53. 0 ∼74. 6 %로 역시 상품성의 기준인 7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무가온 비닐하우스가 노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풋콩의 생협수량은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 394 ∼

1, 366㎏/ 10a였는데 가을콩형의 경우 1, 000 ㎏/ 10a이상의 수량 확보가 가능

한 파종기는 6월 28일까지 가능하였다. 노지에서는 여름콩형이 188 ∼1,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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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a이었으며, 가을콩형이 494 ∼2, 422 ㎏/ 10a이였는데 가을콩형의 경

우 1, 000 ㎏/ 10a이상의 수량 확보가능한 파종기는 6월 13일이었다. 평균

적인 수량은 무가온 비닐하우스가 노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풋콩 미이라병의 방제

1) 풋콩의 종자에 감염된 미이라병균은 Di apor t he phas eol or um var .

soj ae, Phomops i s l ongi col a, Di apor t he phseol or um var . caul i vor a 3종 이

었으며 주요 종자감염균은 콩 미이라병균( Phomops i s s p. ) , 콩 탄저병

(Col l et ot r i chum t r unkat um) , 콩 자주빛무늬병( Cer cos por a ki kuchi ana)

등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복합감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콩 미이라병균은 생활조직에서 잠재감염 상태로 존재하여 2차전염원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콩 재배포장 지면의 낙엽, 떡잎 등 전염원을 제거하

는 포장위생처리에서는 협 이병율, 종자감염율이 크게 낮았으나, 포장위

생처리에서도 6. 9%의 협 감염율, 28. 7%의 종자감염율을 보였다. 따라서,

콩 미이라병의 2차감염은 주로 이병종자, 지면의 낙엽, 떡잎 등을 통하

여 일어나지만, 공기전염 등 다른 2차감염 경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3) Benomyl 의 지면살포에 의한 포장위생처리는 약제를 초생단엽기부터 결

협 초기까지에 처리한구와 결협초기부터 협 최대비대기까지 처리한 구에 큰

차이 없이 콩 미이라병 종자감염율을 감소시켰고, 탄저병, 자주빛무늬병

등을 포함한 전체 종자감염율은 benomyl 무처리 감염율의 75- 79%였다.

Benomyl 의 지표면 살포에 의한 콩 미이라병 방제가는 약제처리 시기에

차이없이 24. 4%와 26. 7%였으며 관행 약제방제에서는 73. 3%였다.

4) 콩 미이라병을 포함한 각종 종자감염균에 대한 benomyl 의 동시방제가

는 처리시기에 따라 각각 25. 4%, 20. 9%였으며 관행살포 61. 2%에 대해

34- 42%였다. 따라서, benomyl 의 지면살포는 그 방제효과가 충분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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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나 콩 미이라병의 발병압이 높지 않은 경우, 병 방제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였다. 그러나 benomyl 관행살포 방제가가 61. 2%에 불과하여 이들

병원균의 동시방제를 위한 새로운 약제선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5) 풋콩의 시설재배 조건에서 benomyl 처리에 의한 콩 미이라병 방제가는

56%였고, 점적관수 비닐피복처리에 의한 콩 미이라병 방제가는 32%, 자

주빛무늬병 방제가는 37%로서 약제처리에는 미치지 못하나 풋콩 미이라

병의 경종적방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6) 살균제 25종을 콩 미이라병, 탄저병, 자주빛무늬병에 대해 균사생장

억제 효과를 검정하여 억제효과가 benomyl 과 유사한 10종의 약제를 선발하

여 그들의 균사생장 억제 최소농도를 검정하였으며, 그중 benomyl 과의

교차저항성등을 고려하여 4종을 선발, 이들 약제의 포장에서의 방제효

과를 검정한 결과 benomyl 과 동등한 동시방제효과가 있었다.

다. 풋콩 SMV 검정 및 방제 체계 확립

1)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해발 400m 지대에서 토양전염병인 잘록병( 가칭)

이 산발적으로 발견되었으나 병 발생이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콩 잘

록병은 Pyt hi um compl ex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풋콩 재배지대

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는 모자이크병이었으며, 그 발생은 바이러스의

높은 종자전염이 원인이었다.

2) 콩모자이크바이러스에 저항성이 높은 콩 품종 광교와 황금콩을 콩모자

이크바이러스 병독계통( SMV- G5H) 으로 접종한 후 병징이 나타나기 직전에 시

료를 선택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입자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으며, 포티바이러스군의 독특한 풍차형의 봉입체도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일반적

인 과민반응의 괴저병반 발생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의 전신감염을 억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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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므로 콩모자이크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의 기작으로 주목된다,

3) 콩모자이크바이러스를 Soong & Mi l br at h( 1980) 방법을 개량하여 정제하

는데 성공하였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항혈청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

되었다.

2 . 활 용 에 대 한 건 의

가. 생산성이 높고, 맛이 우수한 중 ·만생종 풋콩 품종의 조기 개발을 위

하여 본 연구의 풋콩 계통 선발 결과를 활용한다.

나. 풋콩의 품질 및 수량성을 고려할 때, 풋콩 종자의 생산은 고도가 높

은 지역을 선정, 실시하도록 한다.

다. 영농조합법인 청송지두는 98년에 생협 5톤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99년 생산 풋콩도 일본으로의 수출길이 열려 있는 상태이다( 99년 10월 현

재 1. 25톤 대일본 수출) . 또한, 국내 경기의 회복으로 97년산 풋콩이 금년

( 99년) 4월 이후 국내에서 모두 소비되었고, 99년산 풋콩도 상당량 판매

되어 2000년 이후부터는 외국에서 풋콩이 수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 지역

특산물인 사과나 고추보다 생산비가 적게 들고, 높은 소득이 가능한 풋콩

재배를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라. 본 연구의 목표로 하였던 일본시장 표본수출에서 지적된 가공기술상

의 문제점( 즉, 냉동풋콩의 염장농도, 莢內 수분함량 및 莢開裂性 등) 과 공

장가동 일수의 연장은 해결되었다고 본다.

마. 본 연구에서 풋콩 前作의 par t ner 작목으로 개발된 莢菜用 완두와 본

과제와는 별도로 예비검정이 이루어진 협채용 강낭콩은 풋콩보다 일본수출

이 용이하고 높은 농가소득이 가능한 신작물이기 때문에 이의 품종개발은

물론이고 고품질 다수확 재배기술 확립과 고품질 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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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풋콩의 조기 파종의 경우 발아시 초기의 온도

유지가 필요하며, 조류 및 설치류에 대한 방제가 필요하다.

사.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중만생종의 조기 파종 재배시 과번무( 만화) 현

상이 생기므로 만화성이 적은 중만생종의 품종 육성이 필요하다.

아. 풋콩의 주요 종자 감염균은 콩 미이라병균, 콩 탄저병균, 콩 자주빛

무늬병 등 3종이므로 이들의 복합 감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 풋콩 종자병에 대한 약제 중 benomyl 과 방제력이 동등한 효과가 있는

약제로 f l uazi nam 과 i pr ot +pr opi 가 선발되어 종자병에 대한 방제 약제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 괴저병을 일으키는 광교와 황금콩의 미세구조가 조사되었고 일반적인

超過敏 반응과는 상이하게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작이 밝혀져 주목

되었으므로 학술적 기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타. 한국에서 처음으로 콩모자이크바이러스를 정제하는데 성공하였으므

로, 이를 이용한 항혈청 생산을 계속 지원하여, 생산된 항혈청을 사용하여

주요 저항성 유전 자원 및 무병 종자 생산 검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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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Wi t h t he gr adual i ncr eas e i n ar ea f or veget abl e soybean

pr oduct i on, t he gr owi ng i mpor t ance of veget abl e soybeans has been

r ecogni zed f or expor t and f or t he domes t i c mar ket i n Kor ea.

To sol ve t he on- f ar m di f f i cul t i es of Cheongs ongj i du, a f ar mi ng

uni on cor por at i on, whi ch i s t he onl y f act or y t hat pr oduces t he f r ozen

veget abl e s oybeans i n Kor ea, a s er i es of s t udi es wer e car r i ed out f or

t hr ee year s f r om 1997 t o 1999. The r esul t s of t hi s r es ear ch pr oj ect

wer e s ummar i zed as f ol l ows ;

1 . Se l e c t i on f or f r oz e n ve ge t abl e s oybe an and de ve l opme nt of i t s

pr oduc t i on t e c hni que s

- Veget abl e s oybean l i nes or var i et i es , i nt r oduced f r om Tai wan and

Japan and i mpr oved i n Kor ea, wer e s cr eened f or f r ozen veget abl e

soybean on t he bas i s of mat ur i ng dat e, pl ant t ype, gr owt h and

veget abl e s oybean yi el d, and t he pod qual i t y f or expor t . GC89019- 1- 1

and AGS348 i n Tai wan l i nes and SS92414- 126- 2- 3 i n Kor ean l i nes wer e

t hought t o be s ui t abl e f or veget abl e s oybean adapt abl e t o Kor ean

envi r onment as medi um- or l at e- mat ur i ng t ypes .

- Two veget abl e soybeans , Seokr yangput kong, Kor ean var i et y, and

Mi won, J apanes e var i et y, wer e cul t i vat ed at t hr ee di f f er ent l evel s of

al t i t ude ( 150, 250, and 400m) . The hi ghes t l evel of al t i t ude was

eval uat ed t o be t he bes t f or t he hi gh qual i t y of veget abl e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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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s o, qual i t y and yi el d f or gr een pod wer e hi gher i n Seokr yangput kong

t han i n Mi won.

- Doubl e cr oppi ng s ys t em, veget abl e s oybean+veget abl e s oybean, i n

pl as t i c f i l m house was pos s i bl e, al t hough t he yi el d of gr een pod was

decr eased at s econd veget abl e s oybean cul t i vat i on. However , t he

qual i t y of pr oduct was not r educed.

- I n f i el d condi t i on, t he pl ant i ng dens i t y of 50 ×20cm, one pl ant

per hi l l f or veget abl e s oybean pr oduct i on was ver i f i ed t o be t he bes t

out of f our di f f er ent ones t es t ed on t he bas i s of qual i t y and yi el d of

gr een pod pr oduced.

2 . Qual i t y t e s t f or t he pr e c oo l i ng and f r e e z i ng ve ge t abl e s oy-

be an

- Pr ecool i ng t i me t o l ower t he body t emper at ur e of veget abl e s oybean

t o 4 ∼5 ℃ r i ght af t er har ves t i ng was r equi r ed about 60 ∼80 mi nut es by

vacuum f r eezer .

- The r at i os of s oybean pods havi ng 3 ker nel i n a pod at t he 400m of

cul t i vat i on al t i t ude wer e 53. 5% and 50. 3% i n Mi won and Seokr yang-

put kong, r es pect i vel y.

- St or age l osses of al l t he veget abl e soybeans r egar dl ess of cul t i vat i on

al t i t udes decr eas ed by pr ecool i ng, packagi ng wi t h pol yet hyl ene

f i l m( PE) or al umi ni um f oi l ( AF) , and l ow s t or age t emper at ur e compar ed

t o t hos e of un- pr ecool i ng, un- packagi ng, and r oom t emper at ur e s t or age,

r es pect i vel y.

- The har dnes s of veget abl e s oybean i ncr eas ed when s t or ed wi t 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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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i ng r egar dl ess of cul t i vat i ng al t i t udes , pr ecool i ng condi t i ons

as wel l as s t or age t emper at ur es , whi l e decr eas ed when packaged wi t h PE

or AF. The decr ease r at es of har dness i n veget abl e s oybeans wer e l eas t

at t he 400m among cul t i vat i on al t i t udes .

- I n t he col or pr oper t i es dur i ng s t or age, t he L- val ue, t he l i ght nes s

of t he veget abl e s oybeans decr eased wi t h t he s t or age t i me i n al l t he

veget abl e s oybeans , whi l e t he decr eas e r at es wer e l ower i n t he

veget abl e soybeans of Seokr yangput kong t han Mi won, t hose packaged wi t h

PE or AF t han un- packaged, and t hos e cul t i vat ed at 400m al t i t ude t han

ot her al t i t udes , r es pect i vel y.

- The vi t ami n C cont ent s of veget abl e soybeans al s o decr eased wi t h

t he s t or age t i me r egar dl es s of cul t i vat i on al t i t udes , pr ecool i ng

condi t i ons and packagi ng met hods , and t he decr ease r at es wer e l ower i n

t hos e of Seokr yangput kong t han Mi won when pr ecool ed.

- I n t he panel t es t af t er one- mont h s t or age of t wo veget abl e soybeans

packaged wi t h PE f i l m, Seokr yang gave t he bet t er s ensor y scor e t han

Mi won i n al l t he cul t i vat i on al t i t udes ; and among cul t i vat i on

al t i t udes , t hos e of 400m s howed t he bes t s cor es .

- I n t he har dness pr oper t i es wi t h t hawi ng met hods of t he f r ozen veget abl e

soybeans whi ch wer e bl anched wi t h s t eam or boi l i ng wat er , t hos e t hawed

by col d wat er exhi bi t ed har der t ext ur e t han t hose by boi l i ng wat er ,

and Seokr yang gave har der t ext ur e t han Mi won.

- Af t er t hawi ng t he f r ozen veget abl e soybeans , t he Seokr yangput kong

har ves t ed f r om t he 400m al t i t ude s howed t he har des t t ext ur e, whi l e

Mi won di d not s how s uch a t r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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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 he PE- f i l med f r ozen veget abl e s oybean wer e t hawed wi t h t he

col d wat er , bot h of Seokr yangput kong and Mi won gave deep gr een col or s ,

and vi t ami n C decr eas e i n bot h var i et i es by t he pr et r eat ment s .

- I n t he panel t es t of t he t hawed veget abl e s oybeans whi ch wer e

PE- f i l med af t er bl anchi ng and s t or ed at - 20 ℃, t hos e of

Seokr yangput kong obt ai ned bet t er s cor e t han t hos e of Mi won, and bot h

var i et i es cul t i vat ed at 400m al t i t ude gave bet t er s weet ness , f l avor

and accept abi l i t y t han t hos e at ot her al t i t udes .

- I n t he appear ances of t he veget abl e s oybean gr ai ns of one- cr oppi ng

Seokr yangput kong cul t i vat ed i n f i el d and pl as t i c f i l m hous e, t he

soybean ker nel s har ves t ed f r om pl as t i c f i l m hous e wer e l ar ger t han

t hos e f r om f i el d by s howi ng t he ker nel l engt h of 69. 3mm compar ed t o

59. 9mm, and t he wei ght of soybean gr ai ns har ves t ed f r om pl as t i c f i l m

hous e wer e al s o heavy 16. 5g mor e t han t hos e f r om f i el d by s howi ng

86. 4g.

- The r at i os of soybean pods havi ng 3 ker nel s wer e hi gh mor e 10% i n

t he one- cr oppi ng pl as t i c f i l m hous e cul t i vat i on t han i n t he f i el d

cul t i vat i on by s howi ng 50. 7% and 40. 8%, r espect i vel y.

- St or age l os s of t he s oybeans har ves t ed f r om t he f i el d, as wel l as ,

f r om t he vi nyl house i ncr eas ed wi t h s t or age t i me, whi l e t her e wer e no

di f f er ence bet ween bot h cul t i vat i on condi t i ons

- The L- val ues of t he soybean al s o decr eas ed wi t h s t or age t i me

r egar dl es s of cul t i vat i on met hod, s t or age t emper at ur e as wel l as

package met hod, and al s o t he har dnes s of gr ai ns i ncr eased i n t he

un- packaged soybeans and decr eas ed by PE f i l m packagi ng r egar dl es 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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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as t i c f i l m hous e cul t i vat i on.

3 . I mpr ove me nt of pr oc e s s i ng t e c hni que s f or f r oz e n ve ge t abl e

s oybe ans and of par t ne r c r ops

- Compar ed wi t h t he pr oces s ed veget abl e soybeans by s t eam, whi ch ar e

convent i onal met hod of Cheongs ongj i du t hos e boi l ed i n wat er s howed

bet t er phys i cal pr oper t i es , es peci al l y i n gr ai n har dness and pod

dehi s cence. But t hos e s howed much hi gher moi s t ur e cont ent i ns i de of

pr oces sed pod- s hel l , whi ch i s cons i der ed as poor eat i ng qual i t y of

veget abl e s oybeans . No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 i n panel s cor e was

r ecogni zed bet ween t he t wo boi l i ng met hods . The phys i cal pr oper t i es ,

pod- dehi s cence, moi s t ur e cont ent i ns i de of pod- s hel l , and panel scor e

wer e s eemed t o be mor e af f ect ed by var i et y and har ves t i ng t i me.

Ther ef or e, s t eami ng, t he pr es ent boi l i ng met hod of Cheongs ongj i du i s

not cons i der ed as a f act or s poi l i ng t he qual i t y of f r ozen veget abl e

soybeans . For mos t of al l , t he devel opment of new veget abl e s oybean

var i et i es havi ng s uch hi gh qual i t y as ment i oned above i s needed

- Boi l i ng t i me of 3 mi nut es whi ch ar e t he pr es ent convent i onal one

of Cheongs ongj i du i s ver i f i ed t o be not enough f or qual i t y pr oduct s

and t he l engt heni ng of boi l i ng t i me by one or t wo mi nut es i s needed

f or t he i mpr ovement of eat i ng qual i t y of veget abl e s oybeans . I t i s

r ecommended t o equi p addi t i onal boi l i ng f aci l i t i es becaus e t he boi l i ng

t i me of 3 mi nut es i s i nevi t abl y pr act i ced due t o over amount s of

soybeans har ves t ed at near l y t he s ame t i me.

- Panel t es t i ndi cat ed t hat t he pr es ent s al t concent r at i on of

di ppi ng wat er f or boi l ed pods bef or e f r eezi ng was t oo l ow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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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odat e nor mal t as t e of pr ocess ed veget abl e s oybeans . Over 20% of

sal t concent r at i on, at l eas t , was r ecommended f or t as t y pr oduct s of

pr oces sed veget abl e s oybeans .

- The pl ant i ng dens i t y of 40 ×15cm, 1 pl ant per hi l l was ver i f i ed t o

be t he bes t out of f our di f f er ent ones t es t ed. Cons i der i ng t he qual i t y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s uch as cont ent of s ucr ose, vi t ami n C, and

coar s e f i ber of pods , t he opt i mum har ves t i ng t i me was eval uat ed 10 ∼15

days af t er f l ower i ng.

- Thr ee mi nut es of s t eami ng f or pod- edi bl e peas and 4 ∼5 mi nut es of

boi l i ng i n wat er f or gr een peas wer e eval uat ed t o be t he bes t f or hi gh

qual i t y pr oduct s of f r ozen veget abl e peas i n t he r es pect of sweet nes s ,

t as t e, chewi ngnes s , and t ot al panel scor es .

- The gr os s f ar m i ncome f r om t he on- f ar m pr act i ce of s i x cr oppi ng

sys t ems exper i ment al l y t es t ed i n t he 2nd year , pod- edi bl e peas +

summer t ype soybeans , pod- edi bl e peas + aut umn t ype s oybeans , gr een

peas + s ummer t ype s oybeans , and gr een peas + aut umn t ype s oybeans was

63. 2 mi l l . won, 57. 0 mi l l . won, 23. 5 mi l l . won, and 17. 3 mi l l . won,

r es pect i vel y, whi ch wer e equi val ent t o 661%, 596%, 246%, and 181%

i ncome i ncr eas e compar ed wi t h t hat of convent i onal mono cr oppi ng of

Seokr yangput kong, 9. 56 mi l l . won/ ha.

- Some exper i ment al pr oduct s of pod- edi bl e peas made of Shi r ohana

was par t i al l y s ol d at domes t i c mar ket s at t he r et ai l pr i ce of 10, 000

won/ kg, whi ch wi l l be gr os s i ncome of 80 mi l l . won/ ha. The s ampl e

expor t f or t he pr oduct s t o f or ei gn mar ket i s t empor al l y s chedul ed by

t he end of t hi s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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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ed on t he r es ul t s of our exper i ment s , Cheongs ongj i du i s goi ng

t o accomodat e t he cr oppi ng s ys t ems pr oper l y t o f ar mer s , whi ch wi l l

br i ng not onl y hi gher f ar m i ncome but al s o mor e t han 150 days of

oper at i on per i od of f act or y. The l engt heni ng of oper at i on per i od of

f act or y wi l l not onl y i ncr ease t he management al ef f i ci ency of

Cheongsongj i du but caus e hi gh compet i t i ve power at f or ei gn mar ket s .

4 . De ve l opme nt of pr oduc t i on t e c hni que s f or pr e ve nt i ng of

di s as t e r s

a . Ye ar - r ound pr oduc t i on s ys t e m i n ve ge t abl e s oybe an

- A s er i es of t he ques t i ons r epr es ent ed dur i ng veget abl e s oybean

cul t ur e i n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wer e t he damage of r odent s and

bi r ds when ext r a- ear l y pl ant i ng( Mi d- Mar ch) , and of pl ant - l ouse

i ns ect s as wel l as emer gence of al l var i et i es t es t ed due t o

l ow- t emper at ur e was not uni f or m. Especi al l y, Aut umn t ypes at

ext r a- ear l y pl ant i ng s howed t o r es pons e t o over - veget at i ve gr owt h.

- The l i mi t i ng per i od of pl ant i ng of t wo ecot ypes was Mi d- Mar ch t o

Lat e- J ul y i n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wher eas t hat of f i el d t wo

ecot ypes was Mi d- Apr i l t o Lat e- J ul y.

- I n t he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s ummer t ypes had pos s i bi l i t y of

doubl e cr oppi ng pat t er ns of s ummer - s ummer t ype, but was not abl e t o

doubl e cr oppi ng pat t er ns of summer - aut umn t ype. Doubl e cr oppi ng

pat t er ns of s ummer - s ummer t ype, aut umn- aut umn, and s ummer - aut umn

t ype wer e not pos s i bl e due t o di f f er ent gr owt h per i od at f i el d.

- Gr owt h per i od wi t hi n t he s ame pl ant i ng when compar e non- heat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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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as t i c f i l m hous e wi t h f i el d was ear l y about t hi r t y days mor e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t han f i el d.

- Bot h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and f i el d, days t o f l ower i ng, days

t o pod f or mat i on, and days t o mat ur i t y wer e shor t en as pl ant i ng

del ayed. The val ues of t hr ee char act er s wt i hi n t he s ame pl ant i ng

wer e l onger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t han f i el d.

- The di f f er ences of pl ant hei ght bet ween cv. Geomj eongkong 1 and

cv. Hwangkeumkong compar ed i n or der t o i nves t i gat e di f f er ence of

over - veget at i ve gr owt h as ear l y and ext r a- ear l y pl ant i ng i n

non- heat ed pl as t i c hous e wer e l ar ger cv. Geomj eongkong#1 t han

Hwangkeumkong.

- Pod l engt h, pod wi dt h, and r at e of 2- 3 s eeded pods concer ned t o

goods qual i t y wer e 50. 6 t o 57. 2 ㎜, 12. 3 t o 13. 5 ㎜, and 50. 3 t o 74. 6

%, r es pect i vel y, i n non- heat ed pl as t i c house and f i el d.

Pod l engt h pas sed t o 50 ㎜ of qual i t y s t andar d, but pod wi dt h and

r at e of 2- 3 s eeded pods di d not pas s ed t o 14 ㎜ of qual i t y and 75 %

of qual i t y s t andar d.

- The r anges of f r es h pod yi el d of s ummer and aut umn t ypes wer e

394 t o 1, 366 ㎏/ 10a and 490 t o 2, 389 ㎏/ 10a, r es pect i vel y, i n

non- heat ed pl as t i c f i l m hous e. Li mi t i ng pl ant i ng dat e f or har ves t i ng

t o 1, 000 ㎏/ 10a at aut umn t ype was J une 28.

b. Cont r o l o f pod and s t e m bl i ght i n ve ge t abl e s oybe an

- Di apor t he phas eol orum var . s oj ae, Phomops i s l ongi col l a, Di apor t he

phas eol or um var . caul i vor a wer e mos t l y i dent i f i ed f r om veget ab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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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bean s eeds as s oci at ed wi t h phomops i s decay and t he seed

pat hogens wer e mos t l y cons i s t ed of Phomops i s s pp. , Col l et ot r i chum

t r uncat um and Cer cos por a ki kuchi ana . Ther ef or e, t he compl ex

i nf ect i on r equi r ed mor e at t ent i on f or t he di s ease cont r ol .

- Si nce Phomops i s s pp. caus ed l ocal , l at ent i nf ect i on of i mmat ur e

soybean t i s sue and di d not pr oduce s econdar y i nocul um any mor e,

f i el d s ani t at i on whi ch was el i mi nat ed t he i nocul um s our ces by

r emovi ng hos t debr i s , abs ci sed pet i ol s and cot yl edones out of

f i el d, r emar kabl y r educed i nf ect i on of pods and s eeds , even t hough

t hey s howed 6. 9% pod i nf ect i on and 27. 9% s eed i nf ect i on i n t he

sani t i zed f i el d.

- Fi el d s ani t at i on by benomyl appl i cat i on on t he s oi l s ur f ace ar ound

t he s oybean pl ant s at pr i mar y l eaf s t age t o mi d- f l ower i ng r educed

per cent age of seed i nf ect i on by Phomops i s spp. wi t hout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 bet ween appl i cat i on t i me. Seed i nf ect i on per cent

i ncl udi ng ant hr acnos e and pur pl e bl ot ch i n s ani t i zed f i el d was

50%- 53% whi ch cor r es ponds t o 75%- 79% of 67% i n benomyl appl i cat i on

pl ot s .

- Cont r ol val ue f or phomops i s decay was 24. 4%- 26. 7% at t he pl ot s

appl i ed wi t h benomyl on t he s oi l s ur f ace ar ound s oybean pl ant s ,

wher eas i t was 73. 3% at t he pl ot s of or di nar y appl i cat i on met hod.

Si mul t aneous cont r ol val ue f or phomops i s s eed decay, ant hr acnos e,

pur pl e bl ot ch by benomyl appl i cat i on wer e 25. 4%- 20. 9% whi ch

cor r es ponds t o 34%- 42% of cont r ol val ue 61. 2% i n benomyl

appl i cat 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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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t hough benomyl appl i cat i on on t he s oi l sur f ace ar ound s oybean

pl ant s was not enough f or cont r ol l i ng phomops i s decay, i t had

s i gni f i cant cont r ol ef f ect s when t he i nf ect i on pr es s ur e of

phomops i s decay was not hi gh i n t he f i el d. Si nce cont r ol val ue of

benomyl even by or di nar y appl i cat i on was no mor e t han 61. 2%, ot her

pr omi s i ng f ungi ci des wi t h s i mul t aneous cont r ol ef f ect t o s eed

pat hogens need t o be devel oped.

- Under condi t i on of pl as t i c f i l m hous e cul t i vat i on, cont r ol val ue

was 32% f or phomops i s decay and 37% f or pur pl e bl ot ch by pl as t i c f i l m

mul chi ng- dr i p wat er i ng t r eat ment i n veget abl e s oybean f i el d, whi l e

t he cont r ol val ue of phomops i s decay at t ai ned t o 56% by benomyl

appl i cat i on. Accor di ngl y, a poss i bi l i t y of t he di s eas e cont r ol by

vi nyl mul chi ng- dr i p wat er i ng t r eat ment was s ugges t ed, even t hough

i t di d not come up wi t h benomyl appl i cat i on.

- Ten f ungi ci des wi t h s i mi l ar i nhi bi t i on abi l i t y t o benomyl wer e

sel ect ed f r om 25 f ungi ci des scr eened f or i nhi bi t i on ef f ect i n

mycel i al gr owt h of phomops i s s pp. , Col l et ot r i chum t r uncat um and

Cer cos por a ki kuchi ana . Fi nal l y, 4 f ungi ci des wer e s el ect ed at t he

bas e of t hei r mi ni mum concent r at i on of i nhi bi t i on and engaged i n

f i el d t es t , whi ch r es ul t ed i n a s i mi l ar cont r ol ef f ect t o benomyl .

c . Sc r e e ni ng of r e s i s t anc e t o SMV and de ve l opme nt of c ont r o l

me as ur e i n ve ge t abl e s oybe an

- The mechani s m of r es i s t ant appear ed t o be uni que i n combi nat i on of

Kwanggyo and Hwangkeumkong di f f er ent i al s ys t em whi ch wi l l encour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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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r t her r es ear ch i n t hi s academi c wor l d.

- The soybean mos ai c vi r us was s ucces s f ul l y pur i f i ed by hi gh

ul t r a- speed vacuum cent r i f ugat i on t echni ques and ant i s er um wi l l be

pr oduced , whi ch wi l l be us ed as s er ol ogi cal t es t f or s cr eeni ng usef ul

sour ces of s oybean f or r es i s t ance t o SMV i ncl udi ng t es t s f or

vi r us - f r ee s eed pr oduct i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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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풋콩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대만 및 태국 등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현재 식품공업 및 외식산업의 발달에 의한

신선 식품류의 소비 증가에 힘입어 국내외적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알맹이가 굵고 통통하며 꼬투리가 鮮綠色을 띈

미숙콩을 가지채로 수확하여 찌거나 혹은 꼬투리 만을 삶아서 간식용, 밥밑

용 및 술안주용으로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시장, 수퍼마켓, 백화점 등

어느 장소에서나 구입할 수 있는 야채식품으로서 풋콩 재배면적은 점차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풋콩은 고급 단백질 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질, 지방, 섬유질 등이 풍

부하고, 비타민 B 및 C가 양호한 공급원이며, 중풍, 방광염, 피의 순환 질

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풋콩의 국내 생산량은 609ha의 재배면적에서 가지풋콩으로 약 4, 200

t on 정도로서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도입한 종자를 이용하거나, 일본 품

종을 도입하여 국내 적응성 검정을 거쳐 장려품종으로 선발된 조생종을 이

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노지 재배이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시설 재

배를 실시하여 풋콩의 2기작 또는 풋콩 후작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풋콩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의 경우, 약 1, 300억원 이상의 소비 시장이 있

으며, 이의 50% 이상을 대만으로부터 냉동 풋콩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병 발생이 심하여 상당한 양의 방제약제를 사용

하고 있고, 이를 수입국인 일본에서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후적,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깝기 때문에 양질의 풋콩 생산이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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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풋콩은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유망 품목으로 유망시 되고 있다. 그러

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내수용의 풋콩만을 생산하였고, 냉동 공장이

나 냉동용 풋콩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냉동 가공 풋콩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인 청송지

두 는 1995년 설립 후 농민들과의 계약 재배로 풋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

부분의 풋콩 재배 농가는 10a당 120 ∼ 18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 이 정

도의 소득은 풋콩의 경우 생산비가 낮고, 재배가 쉬워 이 지역 특산인 사과

와 고추보다도 높은 소득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송지두 냉동공장의

경우 조생 풋콩을 처리하는데 약 2 개월이 소요되나, 이 지역은 대부분 하

대두 단작 만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동시 수확에서 오는 물량 처리상의 문제

로 품질이 떨어지고, 공장의 가동일수가 짧아 경영면에서도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생산성이 높고 맛이 좋

은 중, 만생종 냉동용 풋콩 적품종을 선발하고, 안전 재배기술 및 품질 고

급화를 위한 냉동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둘째, 풋콩의 前作으로 가능하고,

일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협채용 완두( 풋완두 포함) 를 par t ner

작목으로 선정하고, 이들과 하대두 및 추대두를 함께 재배하는 다양한 작부

체계를 검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출 출하 조절을 위한 주년 생산기술과

병충해 종합 방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공장의 경영효율 증진과 농가 소득

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간( 97 ∼ 99년) 시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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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개발의 목적과 범위

구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1차

년도

고품질 냉동용 풋콩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냉동용 풋콩 품질분석

체계확립 및 기준 설정

풋완두의 재배법 확립

냉동가공 기술개발 및

기준설정

재해 안정화 기술개발

·다수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검정

·종자 증식

·일반취반 특성의 기준설정

·물리 ·화학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유전자원 도입 및 종자증식

·최적 파종기 재식밀도 및 시비량구명

·신선풋콩의 냉동온도별 품질 변화

·가공풋콩의 냉동온도별 품질 변화

·가공 풋꼬투리의 개열성 측정

·립의 t ext ur e 검정

·가공 풋꼬투리의 적정수분함량

·가공립의 염농도 및 립의 성분조사

·하우스에서의 주년공급을 위한 적정

파종기 구명

·풋콩 미이라 발생기작 구명 및 방제

·풋콩 SMV 저항성 인자 탐색

2차

년도

고품질 냉동용 풋콩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냉동용 적품종 선발

냉동용 풋콩 품질기준 설정

완두 재배법 확립

냉동가공시 최적 삶는 방법

및 염장 가공방법 개발

재해안정화 기술 개발

·다수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검정

·농업적 특성검정

·냉동적성 검정

·맛에 대한 기준설정

·향에 대한 기준설정

·최적 품종, 파종기 및 재식밀도 구명

·기계탈협 방법개발

·삶는 최적온도 구명

·삶는 방법별 립의 t ext ur e 구명

·외협처리 염분농도별 관능검사

·삶는 온도 및 시간별 립의 성분분석

·하우스에서의 주년공급을 위한

기타 적정 재배기술 구명

·풋콩 품질 제고를 위한 미이라 방제

기술 탐색

·풋콩 SMV 발병기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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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3차

년도

고품질 냉동용 풋콩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선발품종 특성검정

품질 종합평가

냉동풋콩 및 완두 시제품

제작 및 평가

풋콩과 풋완두의 농가

실증 시험 실시

재해안정화 기술 개발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

·선발품종의 생산력 검정

·종합특성 평가

·선발품종에 대한 품질평가

·시제품 품질평가

·시제품의 외형적 상품가치 평가

·시제품 풋콩의 협개열성, 립의

t ext ur e, 립의 수분함량, 염분농도,

립의 성분평가

·내수판매 결과 평가

·해외 견본수출 물량확보( 200kg)

·선발 냉동용 풋콩 적품종에 대한

생산성과 소득분석

·풋완두의 생산성 및 소득분석

·노지 및 하우스에서의 주년공급

체계 확립

·풋콩 품질 제고를 위한 미이라

및 기타 병해 방제 기술 확립

·선발 풋콩의 SMV 저항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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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냉동용 풋콩 적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확립

제 1 절 서 설

우리나라는 풋콩용 품종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냉동용 풋

콩 품종의 개발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서 현재 냉동용 풋콩 생산은 일본에서

도입한 조생종을 재배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조생종은 수량성이 추대두의

60% 수준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풋콩으로 이용시 맛이 좋지 않다.

조생종을 냉동용으로 농가에서 재배하는 경우 이러한 낮은 생산성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냉동공장과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원료 구입

가격은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고, 맛

도 좋은 중생종이나 만생종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 냉동용 중생종 혹은 만

생종 적품종 선발은 수량성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풋콩이 필요로 하는

선도와 품질 등의 규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 대상국 들의 풋콩 보다 우

수한 고품질의 선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팀은 국내외 풋콩 유

전자원의 특성 검정을 통하여 우수 중 ·만생종 풋콩을 선발하고 국내 적응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풋콩의 상품 수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대( 표고) 별

생육 및 수량성을 비교하였고,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2기작 재배 가능성과

노지 재배시 적정 재식밀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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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료 및 방 법

1 . <시 험 1> 냉 동용 풋 콩 적품 종 선 발

가. 1997년도( 1차년도)

본 시험은 수원의 작물시험장 전작과에서 실시되었으며, 공시품종은 대

만도입계통 KS#5를 포함한 13계통과 대비품종으로는 조생종인 석량풋콩, 화

엄풋콩, 그리고 큰올콩으로 하였다. 파종기는 5월 22일이었고, 재식밀도는

휴폭 50cm, 주간을 20cm로 1주 2 ∼3립씩 파종하여 초생엽 전개시에 1주 2본

만 남기고 솎아주었다. 시비는 콩 복비 50kg/ 10a를 전량기비로 하였으며,

기타 재배관리는 콩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2반복으

로 하였다.

조사항목은 개화기, 풋콩수확기, 영양생장기간, 생식생장기간, 풋콩수확

일수, SMV, 도복, 풋콩수확기의 경장, 분지수, 주경절수, 개체당 협수, 입

수, 협장, 협폭으로, 영양생장기간은 파종일∼개화기로, 생식생장기간은 개

화기∼풋콩수확기로 하였고, 풋콩수확일수는 파종기∼풋콩수확기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농촌진흥정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나. 1998년도( 2차년도)

본 시험은 수원의 작물시험장( 이하 작시 ) 전작과에서 실시되었으며,

공시품종은 대만도입계통 KS#5를 포함한 13계통, 일본도입계통 味一香을 포

함한 18계통, 작시 육성계통 SS91418- 33- 4- 1- 1을 포함한 16계통과 대비품종

으로 조생종인 석량풋콩, 화엄풋콩으로 하였다. 파종기는 대만도입계통과

일본도입계통은 5월 8일이었고, 작시육성계통은 4월 21일로 하였다. 재식밀

도는 휴폭 50cm, 주간을 20cm로 1주 2 ∼3립씩 파종하여 초생엽 전개시에 1

주 2본만 남기고 솎아주었다. 시비는 콩 복비 50kg/ 10a를 전량 기비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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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타 재배관리는 콩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대만도입

계통과 일본도입계통은 단구제로, 작시육성계통은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하

였다.

조사항목은 배축색, 엽형, 화색, 개화기, 풋콩수확기, 영양생장기간, 생

식생장기간, 풋콩수확일수, SMV, 도복정도와 풋콩수확기의 경장, 분지수,

주경절수, 개체당 협수, 립수, 협장, 협폭, 풋콩 100립중, 10a당 1립협 수

량과 상품( 2 ∼3립협) 수량이었다. 영양생장기간은 파종일∼개화기로, 생식

생장기간은 개화기∼풋콩수확기로 하였고, 풋콩수확일수는 파종기∼풋콩수

확기로 하였으며, 상품수량은 협실수가 2 ∼3개인 협으로 하였다.

다. 1999년도( 3차년도)

본 시험은 수원의 작물시험장 전작과에서 실시되었으며, 공시품종은

1998년 공시계통 중에서 선발된 석량풋콩을 포함한 15계통과 대만 도입 15

계통으로 하였다. 파종기는 4월 27일로 하였으며. 재식밀도는 휴폭 50cm,

주간을 20cm로 1주 2 ∼3립씩 파종하여 초생엽 전개시에 1주 2본만 남기고

솎아주었다. 시비는 콩 복비 50kg/ 10a를 전량 기비로 하였으며, 기타 재배

관리는 콩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하

였다.

조사항목은 배축색, 엽형, 화색, 개화기, 풋콩수확기, 영양생장기간, 생

식생장기간, 풋콩수확일수, SMV, 도복정도와 풋콩수확기의 경장, 분지수,

주경절수, 개체당 협수, 립수, 협실비, 협장, 협폭, 풋콩 100립중, 500g당

풋협수, 10a당 1립협 수량과 상품( 2 ∼3립협) 수량이었다. 영양생장기간은

파종일∼개화기로, 생식생장기간은 개화기∼풋콩수확기로 하였고, 풋콩수확

일수는 파종기∼풋콩수확기를 하였으며, 상품수량은 협실수가 2 ∼3개인 생

협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에 준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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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2 . <시 험 2> 풋 콩의 생 산 지 대별 생 육 및 수 량 성 구명

가. 1997년도( 1차년도)

본 시험은 경북 청송군에 소재한 농가중 생산지대별( 고도별) 로 안덕

( 150M) , 화목( 250M) , 수락( 400M) 에서 각각 농가포장을 선정하여 미원풋콩과

석량풋콩을 공시품종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처리내용은 생산지대와 재식밀

도를 두었으며, 생산지대는 고도별 150M, 250M 그리고 400M의 3처리를 두었

고, 재식밀도는 농가의 관행재식밀도와 작시 표준 재식밀도의 2처리를 두었

다( 표 2- 1) . 파종일은 5월20일 이었으며, 농가 관행구( 이하 농가 ) 는 흑색

비닐 피복을, 작시 표준재배 시험구( 이하 작시 시험포 ) 에는 백색 비닐 피

복을 하여 1주 2 ∼3립을 파종하고 초생엽 전개시 1주 1본만 남기고 솎아주

었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고, 시비는 콩 복비 10a당 50kg

으로 전량 기비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재배관리는 콩 표준재배법에 준하였

다.

표 2- 1. 지대별 재식밀도

구분
휴폭

( cm)

주간거리

( cm)
재식본수( 1주1본)

안덕( 150M) 76 ∼80 28 ∼30 -

화목( 250M) 60 30 -

수락( 400M) 87 ∼90 25 -

농가 평균 75. 3 28 4, 762본/ 10a

작시 시험포 50 20 10, 000본/ 10a

조사항목으로는 개화기, SMV, 도복이 조사되었고, 풋콩수확기에 경태를

비롯한 수량구성요소들을 주경과 분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품질에 관

련된 형질로는 생협의 협장과 협폭, 풋콩 100립중, 풋콩의 협실비 및 풋콩

1립협과 2 ∼3립협수량( 상품수량) 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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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8년도

본 시험은 1997년도의 ' 풋콩의 생산지대별 생육 및 수량성 구명' 시험에

서 농가 관행 재식밀도 처리를 제외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공시재료

및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시험이 수행된 지역의 토양 이화학적 특성은 다음

표 2- 2와 같다.

표 2- 2. 시험 농가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시험지역 pH
유기물함량

( %)

유효인산

( ppm)

치환성염기( me/ 100g)

Ca Mg K Na

안덕( 150M) 7. 0 4. 21 118 3. 25 0. 62 1. 13 0. 23

화목( 250M) 7. 2 4. 08 127 3. 01 0. 59 1. 59 0. 19

수락( 400M) 7. 9 3. 47 130 4. 04 0. 77 1. 41 0. 21

3 . <시 험 3> 양 질 풋 콩 생 산을 위 한 적정 재 식 밀 도 확 립 ( 1999년 )

본 시험은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 소재한 농가포장을 선정하여 석량풋콩을

공시품종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처리내용은 재식거리와 재식본수를 두었으

며, 재식거리는 40 ×20cm과 50 ×20cm의 2처리를 두었으며, 재식본수는 1주1

본과 1주2본의 2처리를 두었다. 파종일은 5월10일 이었으며, 흑색 비닐을

피복을 하여 1주 3 ∼4립을 파종하고 초생엽 전개시 처리구별로 각각 1주 1

본과 1주 2본만 남기고 솎아주었다.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

고, 시비는 콩 복비 10a당 50kg으로 전량 기비로 사용하였으며, 기타 재배

관리는 콩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개화기, 풋콩수확기에 경장을 비롯한 수량구성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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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품질에 관련된 형질로는 생협의 협장과 협폭, 풋콩 100립중,

생협의 협실비 및 1립협과 2 ∼3립협 수량( 상품수량) 을 조사하였다.

4 . <시 험 4> 하 우스 를 이 용 한 풋 콩 2기 작 재 배 기 술 ( 1999년 )

본 시험은 경북 청송군 현서면에 소재한 농가포장을 선정하여 석량풋콩

을 공시품종으로 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수행하였다. 처리내용은 단작과

이모작의 작기 처리와 1주1본과 1주2본의 재식본수 처리를 두었다. 단작은

파종기를 4월 10일로 표준비( 50kg/ 10a) 를 시비하였고, 이모작은 7월20에 파

종하였으며 표준비의 50%를 시비하였다. 파종은 1주 3 ∼4립을 파종하여 초

생엽전개시 처리구별로 각각 1주 1본과 1주 2본만 남기고 솎아주었다. 시험

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고, 기타 재배관리는 콩 표준재배법에 준

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개화기, 풋콩수확기에 경장을 비롯한 수량구성요소들을

조사하였으며, 상품에 관련된 형질로는 생협의 협장과 협폭, 풋콩 100립중,

생협의 협실비 및 1립협과 2 ∼3립협 수량( 상품수량) 을 조사하였다.

제3절 결과 및 고찰

1 . <시 험 1> 냉 동용 풋 콩 적품 종 선 발

가. 1997년도

1) . 대만도입계통

냉동용 풋콩 적품종 선발을 위하여 공시한 대만도입 13계통들의 생육일

수를 파종기, 개화기, 풋콩수확기로 크게 구분하여 각 생육기간을 표 2- 3에

서 비교하였다. 공시된 대만도입 13계통의 개화기는 7월9일∼7월26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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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보여 대비품종인 석량풋콩, 화엄풋콩, 큰올콩의 7월1일∼7월10일에 비

하여 약 15일이 늦음을 나타내었다. 계통별로는 KS#5, AGS334와 AGS292가 7

월9 ∼7월20일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계통들은 7월20일 이

후에 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풋콩수확기의 비교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KS#5, AGS334, AGS292를 제외한 계통들은 9월 하순∼10월 상순에 풋

콩수확기에 도달하여 대비품종들의 9월 초순에 비하여 약 20일정도 풋콩수

확기가 지연됨을 보였다. 파종이후 풋콩수확기까지의 소요일수를 비교하여

볼 때, 대비품종의 평균 풋콩수확일수는 105일에 비하여 대만도입계통은

평균 126일로 나타나 KS#5, AGS334, AGS292를 제외한 계통들은 중만생 생태

형의 선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 SMV) 감염정도의 비교에서 KS#5를 제외한 모든 계통

에서 SMV의 감염이 나타났으며, 특히 AGS344, AGS345, AGS347와 AGS334는

그 감염정도가 심하였다.

표 2- 3. 대만계통들의 영양생장기간, 생식생장기간 및 풋콩 수확 소요일수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생장

기 간

( 일)

생식생장

기 간

( 일)

풋콩수확

일 수

( 일)

SMV
( 1 ∼9)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5
AGS346
AGS347
AGS348
AGS349
AGS334
AGS335
AGS292
석량풋콩
화엄풋콩
큰올콩

7. 11
7. 26
7. 22
7. 26
7. 24
7. 23
7. 26
7. 22
7. 20
7. 26
7. 16
7. 23
7. 9
7. 6
7. 10
7. 1

9. 3
9. 27

10. 4
10. 6

9. 20
10. 3
10. 8

9. 29
10. 5

9. 14
9. 1
9. 17
9. 5
9. 3
9. 3
9. 4

49
64
60
64
62
61
64
60
58
64
54
61
47
44
48
39

55
64
75
73
59
73
75
70
78
71
48
67
59
60
56
66

104
128
135
137
121
134
139
130
136
135
102
128
106
104
104
105

1
3
3
3
5
5
3
5
3
3
5
3
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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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는 공시계통들의 생육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만도입

계통은 석량풋콩, 화엄풋콩 및 큰올콩에 보다 영양생장에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나 경장의 경우, 대비품종의 평균 31cm에 비해 대만도입계통은 평균 64cm

를 보였고, 분지수는 3. 5개에 대한 4. 7개를, 주경절수는 10개에 대한 15개

를 보였다. 따라서 도복도 대비품종이 강한데 비해 대만도입계통들은 약하

거나 中 정도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풋콩 육종에서 초형의 방향성이 내도복성, 10 ∼14개의 주경절

수, 소분지라 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한 계통간 비교에서 경장이 짧은 계통

은 KS#5, GC89109- 1- 1, AGS347, AGS348 및 AGS292으로 나타났으며, 분지수

의 경우 KS#5, GC89008- 9- 1- 2- 1, GC89109- 1- 1, AGS347, AGS349, AGS292가

비교적 적은 계통으로 나타났고, 주경절수는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AGS344, AGS347, AGS348, AGS335, AGS292의 계통들이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KS#5, GC89019- 1- 1, AGS348, AGS335,

AGS292가 비교적 단경이면서 도복에 강하고 분지가 적은 특성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 5는 공시계통들의 수량 및 품질에 관련된 형질을 나타낸 것이다.

개체당 협수에서는 대만도입계통이 평균 61개를 보여 대비품종의 55개보다

높았으며, 개체당 협중도 대만도입계통이 평균 53g으로 대비품종의 43g보다

높았다. 계통별로는 GC89019- 1- 1, AGS345, AGS346, AGS348, AGS349가 개체

당 협수 ·립수 ·협중의 3가지 특성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과 협폭은 풋콩의 외관상 품질평가에 중요한 특성으로써 수출용 풋

콩의 규격은 협장은 4. 5cm이상, 협폭은 13. 0mm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공시

된 대비품종들의 평균 협장과 협폭은 4. 8cm와 12. 5mm를, 대만도입계통은 각

각 5. 0cm와 12. 6mm로 보여 수출규격에 미치지 못하였다. 계통간의 비교에서

는 GC89019- 1- 1 계통이 각각 4. 8cm와 13. 1mm를, AGS348 계통이 각각 5.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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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3. 1mm를 보여 수출상품에 적합하였다.

표 2- 4. 대만계통들의 생육상황( 97)

계통명
경장

( cm)

분지수

( 개/ 개체)

주경절수

( 개/ 개체)

도복

( 1 ∼9)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5

AGS346

AGS347

AGS348

AGS349

AGS334

AGS335

AGS292

석량풋콩

화엄풋콩

큰올콩

47

55

55

77

60

73

87

55

59

63

90

62

46

29

32

33

1. 7

4. 0

4. 0

5. 0

4. 8

6. 0

8. 3

4. 2

5. 5

4. 7

5. 3

5. 0

3. 0

3. 8

3. 0

3. 5

11

13

15

19

14

16

19

14

13

16

17

15

11

10

10

10

3

4

3

3

3

2

5

4

3

3

3

3

3

1

1

0

대비품종과 비교하여 대만도입 13계통의 모든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태형이 중만생종에 속하며, 초형이 단경에 내도복성이며 기계화 작업에

용이한 주경의 의존도가 높고 풋콩의 상품성이 우수한 계통은 GC89019- 1- 1

계통과 AGS348 계통이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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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대만계통들의 수량 및 품질관련 형질 특성( 97)

계통명
협 수

( 개/ 개체)

입 수

( 개/ 개체)

협 중

( g/ 개체)

협 장

( cm)

협 폭

( mm)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5
AGS346
AGS347
AGS348
AGS349
AGS334
AGS335
AGS292
석량풋콩

화엄풋콩

큰올콩

43
56
65
64
62
91
76
42
60
70
58
57
46
67
54
45

84
126

91
84
77

133
102

51
102
102

93
100

63
142

76
78

54
30
47
40
32
79
55
27
49
.
94

100
30
58
35
35

5. 1
5. 0
4. 8
4. 7
5. 0
5. 3
5. 1
5. 0
5. 3

.
5. 2
5. 2
4. 8
4. 9
4. 7
5. 0

12. 6
12. 5
13. 1
12. 1
12. 5
12. 5
12. 1
12. 4
13. 1

.
12. 7
12. 9
12. 6
12. 8
12. 3
12. 8

나. 1998년도

1) . 대만도입계통

풋콩의 파종기 이후 풋콩수확기까지의 생육기 및 소요일수를 보면( 표

2- 6) , 1997년도의 시험과 비교하여 파종기가 5월22일에서 1998년도의 5월8

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개화기 및 풋콩수확기가 단축되었으나 계통들간의 변

이의 양상은 비슷하였다( 표 2- 6) . 대만도입 KS#5계통과 AGS334계통이 다른

계통에 비해 개화기 및 풋콩수확기가 빨라 조생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두 계통을 제외한 계통들의 풋콩수확일수는 116일∼130일의 범위로 석

량풋콩과 화엄풋콩의 97일에 비하여 평균 21일이 늦어 97년도와 동일하게

이들은 중만생종 풋콩선발에 일차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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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모자이크바이러스( SMV) 의 감염정도는 1997년의 결과와 상이하게 나타

났으며, KS#5, AGS345, AGS347, AGS335 게통들은 SMV 감염정도가 심하게 나

타났다.

표 2- 6. 대만계통들의 영양생장기간, 생식생장기간 및 풋콩 수확 소요일수

( 98)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생장

기 간

( 일)

생식생장

기 간

( 일)

풋콩수확

일 수

( 일)

SMV
( 1 ∼9)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5
AGS346
AGS347
AGS348
AGS349
AGS334
AGS335
석량풋콩

화엄풋콩

7. 10
7. 15
7. 14
7. 20
7. 15
7. 14
7. 16
7. 13
7. 15
7. 19
7. 11
7. 14

.

.

8. 24
9. 2
9. 2
9. 16
9. 2
9. 16
9. 16
9. 2
9. 2
9. 2
8. 24
9. 2
8. 13
8. 13

63
68
67
73
68
67
69
66
68
72
64
67
.
.

45
48
49
57
48
63
61
50
48
44
44
49
.
.

108
116
116
130
116
130
130
116
116
116
108
116

97
97

7
1
1
1
1
5
1
5
1
1
1
5
.
.

표 2- 7은 공시계통들의 생육 및 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경장과 분지수를

통한 영양생장반응을 연차간 비교하여 볼 때 97년도의 경우 전체 계통의 평

균 경장은 58cm이며, 평균 분지수는 4. 5개에 반하여 98년도의 경우 전체 계

통의 평균 경장은 77cm이고, 평균 분지수는2. 9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97년

에 비하여 98년에는 경장은 증가하였고 분지수는 감소하는 반응을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통간의 연차간 변이양상은 유사하여 KS#5,

GC89019- 1- 1, AGS347, AGS335 계통들은 2년 모두 다른 계통들에 비해 단경

에 속하며, 분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반응에 있어서 개체당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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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수와 입중은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6, AGS334, AGS335

계통이 다른 계통에 비해 우수함을 보였다. 협장과 협폭은 97년과 달리 98

년에는 AGS344, AGS346, AGS349 계통을 제외한 모든 계통들과 대비품종들이

우수 품질규격에 적합하였다.

98년도에 공시된 대만도입 12계통의 조사된 모든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

교하여 중, 만생종의 생태형, SMV에 강함, 단경, 소분지의 특성을 균일하게

갖는 계통은 GS89019- 1- 1 계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7. 대만계통들의 생육, 수량 및 품질 관련 형질 특성( 98)

계통명
경장

( cm)

개체당

분지수

( 개)

도복

( 1
∼9)

개체당

협 수

( 개)

개체당

입 수

( 개)

개체당

협 중

( g)

협장

( cm)
협폭

( mm)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5
AGS346
AGS347
AGS348
AGS349
AGS334
AGS335
석량풋콩

화엄풋콩

56
95
69

118
71

100
125

73
80
75
81
67
22
39

1. 6
2. 0
1. 8
4. 0
3. 6
3. 0
3. 4
1. 8
2. 6
3. 2
4. 2
1. 8
4. 6
3. 0

2
2
1
2
2
2
2
2
2
2
1
1
.
.

11
11
15
19
27
14
35
16
14
18
28
18
25
23

18
18
24
33
40
22
55
24
22
27
49
30
50
44

44
30
27
52
41
28
68
41
37
32
40
58
64
56

5. 7
5. 4
5. 0
4. 8
5. 2
4. 9
5. 0
5. 4
5. 4
4. 8
5. 7
5. 6
5. 0
4. 9

13. 5
13. 8
13. 2
13. 2
12. 9
13. 1
12. 7
13. 4
14. 1
12. 5
13. 3
14. 7
13. 1
13. 8

표 2- 8은 대만도입 13계통의 97년과 98년의 성적을 종합한 성적이다. 2

년간에 조사된 모든 특성을 종합하였을 때, GC89019- 1- 1과 AGS348 계통이

중만생종에 속하며, 도복과 SMV에 비교적 강하고 초형 및 풋콩의 외관상 품

질이 우리나라 풋콩의 육종 목표에 근접한 계통으로 나타났다.

- 47 -



표 2- 8. 대만 도입계통들의 풋콩수확일수, 수량 및 품질관련 형질에

따른 유망도( 97 ∼ 98)

계통명

풋콩수확

일 수

( 일)

SMV

( 1

∼9)

도복

( 1

∼9)

협장

( cm)

협폭

( mm)

종실수량

( kg/ 10a)
유망도

KS#5
GC89008- 9- 1- 2- 1
GC89019- 1- 1
GC92017- 367ps - 4L- 1
AGS344
AGS345
AGS346
AGS347
AGS348
AGS349
AGS334
AGS335
AGS292
석량풋콩

화엄풋콩

큰올콩

106
122
126
134
119
132
135
123
126
126
105
122
106
100
100
105

4
2
2
2
3
5
2
5
2
2
3
4
2
2
2
.

3
3
2
3
3
2
4
3
3
3
2
2
2
1
2
1

5. 4
5. 2
4. 9
4. 8
5. 1
5. 1
5. 1
5. 2
5. 3
4. 8
5. 5
5. 4
4. 8
5. 0
5. 0
4. 7

13. 1
13. 2
13. 2
12. 7
12. 7
12. 9
12. 4
12. 9
13. 6
12. 5
13. 0
13. 8
12. 6
13. 0
12. 8
12. 8

138
143
208
138
180
129
191
120
154
160
157

99
85

311
313
234

◎

◎

2) 일본도입계통

일본도입계통 18계통의 파종기 이후 풋콩수확일까지의 생육기 및 생육일

수를 보면( 표 2- 9) , 5월5일 파종시 개화기는 6월22일∼7월3일의 범위를 보

였으며, 풋콩수확기는 8월11일∼9월2일이었다. 18계통의 평균 영양생장기간

과 풋콩수확일수는 각각 53일과 102로 대비품종인 석량풋콩과 화엄풋콩의

59일과 99일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도입 계통들 간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공시된 계통들은 생태형에 있어서 석량풋콩 및 화엄풋콩과

비슷한 숙기를 갖는 조생종 계통으로 나타났다. 계통들간 비교에서 サヤニ

シキ, おしまみどり, 錦秋枝豆, 五葉枝豆, 十五夜香 り枝豆, 白鶴の子 계통

들이 풋콩수확일수가 다소 긴 계통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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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9. 일본도입 계통들의 영양, 생식생장기간 및 풋콩수확 소요일수와 생

육( 98)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

생장

기간

( 일)

생식

생장

기간

( 일)

풋콩

수확

일수

( 일)

도복

( 1
∼9)

경장

( cm)

개체당

분지수

( 개)

味一香

盆錦枝豆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さやかぜ

サヤニシキ

黑平枝豆

おしまみどり

錦秋枝豆

橫綱枝豆

五葉枝豆

秘

十五夜香 り枝豆

奧原1
白鶴の子

茶豆

音更大袖

석량풋콩

화엄풋콩

7. 3
6. 22
6. 24
6. 23
6. 24
6. 24
7. 3
7. 2
7. 3
7. 3
7. 19
7. 13
7. 2
7. 3
6. 22
6. 29
6. 26
6. 24
6. 18
6. 20

8. 13
8. 13
8. 11
8. 11
8. 11
8. 13
8. 24

.
8. 24
8. 24

.
9. 2

.
8. 24
8. 11
9. 2
8. 13
8. 13
7. 29
7. 29

56
45
47
46
47
47
56
55
56
56
72
66
55
56
45
52
49
47
58
60

41
52
48
49
48
50
52
.

52
52
.

51
.

52
50
65
48
50
41
39

97
97
95
95
95
97

108
.

108
108

.
117

.
108

95
117

97
97
99
99

1
1
1
1
1
1
5
5
5
5
5
4
4
1
1
1
1
1
1
1

41
31
32
40
32
26
77

124
63
69

107
74
99
44
22
67
31
25
29
38

1. 7
3. 0
3. 0
2. 0
2. 3
2. 3

0
5. 0
1. 0
0. 7
5. 0
3. 0
4. 0
1. 7
2. 3
1. 7
2. 3
2. 7
3. 0
4. 0

일본도입 18계통의 생육상황( 표 2- 9) 을 보면, 경장은 22 ∼124cm의 범위

로 변이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6cm를 보여 석량풋콩 및 화엄풋

콩의 평균 34cm보다는 컸다. 계통간 비교에서 味一香, 盆錦枝豆, 早生黑が

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さやかぜ, 十五夜香 り枝豆, 奧原1 , 茶豆,

音更大袖 계통들은 단경이면서 도복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지수는 0 ∼

5개의 범위였고 평균 2. 4개를 보여 우리나라 풋콩육종 목표에는 적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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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0은 공시계통들의 수량성 및 품질에 관한 특성이다. 계통별로는 味

一香, 盆錦枝豆,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黑平枝豆, 橫綱枝豆, 秘 , 奧

原1 계통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과 협폭에서는 味一香, さやか

ぜ, 茶豆 계통을 제외한 계통들이 수출 풋콩의 규격에 적합하였다. 5개체

생협수량은 盆錦枝豆,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錦秋枝豆,

橫綱枝豆, 秘 계통들이 다른 계통에 비해 높았다.

조사된 특성을 종합하면 1998년도 일본도입계통들의 생태형은 조생종에

속하며, 계통들간 비교에서 단경이며, 생협의 품질 및 수량이 우수한 계통

은 盆錦枝豆,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으로 나타났다.

3) 작물시험장 육성계통

작물시험장( 이하 작시 ) 육성계통 16계통의 파종기 이후 풋콩수확기까지

의 생육기 및 생육일수는 표 2- 11에 있다. 4월21일 파종시 개화기는 6월21

일∼7월4일의 범위였으며, 풋콩수확기도 7월31일∼8월20일로 나타나 대비품

종인 석량풋콩 및 화엄풋콩에 비하여 생육기가 늦었음을 나타내었다. 풋콩

수확일수의 비교에서 대비품종은 평균 99일에 반해 작시육성계통은 평균

115일로 약 15일 정도 수확기가 늦추어짐을 알 수 있다. 계통별로는

SS92414- 126- 12- 3과 SS91809- 24- 4- 4는 각각 101일과 105일로 석량풋콩 및

화엄풋콩과 비슷하여 조생계통에 속하였고 그 외의 계통들은 중만생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 SMV) 의 감염정도에서는 SS91408- 26- 3- 1, SS91414

- 20- 4- 2, SS91416- 186- 1- 3이 병징이 심하였으며, 그 외의 계통들은 감염정

도가 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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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0. 일본 도입계통들의 수량성 및 품질 관련 특성

계통명

개체당

협 수

( 개)

개체당

립 수

( 개)

협 장

( cm)
협 폭

( mm)

풋콩

100립중

( g)

생협수량

( g/ 5개체)
유망도

味一香

盆錦枝豆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さやかぜ

サヤニシキ

黑平枝豆

おしまみどり

錦秋枝豆

橫綱枝豆

五葉枝豆

秘

十五夜香 り枝豆

奧原1

白鶴の子

茶豆

音更大袖

석량풋콩

화엄풋콩

19

24

19

32

14

14

13

27

18

16

27

10

24

16

19

13

17

18

22

19

37

46

44

56

23

32

23

41

31

25

37

15

37

24

38

20

26

26

46

36

4. 4

4. 6

5. 5

6. 1

5. 7

4. 4

6. 0

5. 6

6. 0

6. 3

5. 9

5. 1

5. 2

5. 5

5. 6

5. 3

4. 5

5. 0

4. 9

4. 9

13. 8

15. 1

14. 5

15. 0

14. 6

12. 2

13. 6

14. 6

13. 8

14. 2

13. 5

13. 9

12. 7

13. 8

14. 0

13. 8

12. 2

13. 0

12. 4

12. 4

70

105

94

81

76

90

59

75

70

61

78

60

85

72

58

69

56

58

71

65

207

389

286

302

239

207

211

232

198

375

255

159

260

211

200

176

97

1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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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1. 작시 육성계통들의 생육 일수 및 SMV 발생 정도( 98)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생장
기 간

( 일)

생식생장
기 간

( 일)

풋콩수확
일 수

( 일)

SMV
( 1

∼9)

유망
계통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14- 59- 4- 1
SS91408- B- B- B- 15- 1
SS91408- 7- 2- 1
SS91814- 9- 2- 4- 1
SS91403- 15- 5- 4
SS91809- 43- 1- 3- 1
SS92414- 126- 12- 3
SS93411- 4- 6
SS93411- 9- 3
SS91404- 10- 3- 2
SS91408- 26- 3- 1
SS91414- 20- 4- 2
SS91416- 186- 1- 3
SS91809- 24- 4- 4
석량풋콩
화엄풋콩

6. 29
6. 29
6. 24
7. 4
6. 26
6. 22
6. 25
6. 27
6. 21
6. 24
6. 25
6. 24
6. 23
7. 3
6. 22
6. 22
6. 18
6. 20

8. 19
8. 17
8. 16
8. 20
8. 13
8. 17
8. 16
8. 13
7. 31
8. 11
8. 13
8. 12
8. 14
8. 21
8. 12
8. 4
7. 29
7. 29

69
69
64
74
66
62
65
67
61
64
65
64
63
73
62
62
58
60

51
49
53
47
48
56
52
47
40
48
49
49
52
49
51
43
41
39

120
118
117
121
114
118
117
114
101
112
114
113
115
122
113
105

99
99

1
1
1
1
2
4
1
1
1
1
1
2
5
5
6
1
1
1

◎
◎

◎

◎
◎

◎

표 2- 12은 공시계통들의 생육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으로 석량풋콩

과 화엄풋콩에 비하여 경장과 분지수가 많게 나타났다. 작시육성계콩의 경

장은 34 ∼77cm의 범위로 평균 56cm를 보여 석량풋콩과 화엄풋콩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별로는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03- 15- 5- 4, SS92414- 126- 1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SS91414- 20- 4- 2 계통들이 43 ∼67cm의 범위로 도복에 강함을 보였다. 분지수

에 있어서도 작시육성계통의 평균 분지수는 4. 4개였으며, 계통별로는

SS92414- 126- 1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계통이 적은 분지수를 보

였다. 개체당 협수와 입수에 있어서도 대비품종보다 육성계통이 높았으며,

SS91408- 7- 2- 1, SS91403- 15- 5- 4 계통이 높은 협수와 입수를 나타냈다.

- 52 -



표 2- 12. 작시 육성계통들의 생육상황( 98)

계통명
경 장

( cm)
분지수

( 개/ 개체)
협 수

( 개/ 개체)
입 수

( 개/ 개체)
도 복

( 1 ∼9)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14- 59- 4- 1
SS91408- B- B- B- 15- 1
SS91408- 7- 2- 1
SS91814- 9- 2- 4- 1
SS91403- 15- 5- 4
SS91809- 43- 1- 3- 1
SS92414- 126- 12- 3
SS93411- 4- 6
SS93411- 9- 3
SS91404- 10- 3- 2
SS91408- 26- 3- 1
SS91414- 20- 4- 2
SS91416- 186- 1- 3
SS91809- 24- 4- 4
석량풋콩

화엄풋콩

67
59
54
77
62
62
60
56
43
50
53
45
52
66
52
34
29
38

4. 9
5. 3
5. 1
5. 5
5. 0
3. 8
4. 7
4. 9
3. 9
3. 1
4. 3
3. 9
3. 4
4. 5
4. 9
3. 1
3. 3
3. 6

27
22
40
41
46
27
43
38
24
29
29
34
36
26
36
25
22
19

47
38
74
77
87
55
78
75
51
57
59
70
70
44
67
45
46
36

1
1
4
5
5
5
2
5
1
2
5
2
3
1
5
4
1
2

생협의 품질을 결정짓는 풋콩 100립중, 협장, 협폭 및 500g당 상품협수

( 2 ∼3립 협수) 에 있어서( 표 2- 13) SS91418- 33- 4- 1- 1과 SS91408- 49- 1- 1 계통

만이 수출 풋콩의 규격에 적합하였다. 상품수량에 있어서는 석량풋콩, 화

엄풋콩 및 작시육성 16계통의 평균 수량이 544kg이었으며, 계통별로

SS92414- 126- 12- 3과 SS93411- 4- 6 계통이 각각 10a당 774kg과 690kg으로 높

았다.

조사된 작시육성계통의 풋콩수확일수, SMV 감염정도, 도복, 초형 등의

특성에서 SS92414- 126- 12- 3 계통은 조생종으로,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03- 15- 5- 4, SS93411- 4- 6, SS91404- 10- 3- 2계통은 중만

생종의 유망계통으로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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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3. 작시 육성계통들의 수량성 및 품질 관련 특성( 98)

계통명
협장

( cm)
협폭

( mm)

풋콩

100립중

( g)

상품( 2 ∼3립)
협수

( 개/ 500g)

풋콩수량

( kg/ 10a)
유망

계통
2 ∼3립 1립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14- 59- 4- 1
SS91408- B- B- B- 15- 1
SS91408- 7- 2- 1
SS91814- 9- 2- 4- 1
SS91403- 15- 5- 4
SS91809- 43- 1- 3- 1
SS92414- 126- 12- 3
SS93411- 4- 6
SS93411- 9- 3
SS91404- 10- 3- 2
SS91408- 26- 3- 1
SS91414- 20- 4- 2
SS91416- 186- 1- 3
SS91809- 24- 4- 4
석량풋콩

화엄풋콩

5. 1
5. 3
4. 6
4. 9
4. 9
4. 6
5. 1
4. 9
4. 8
4. 8
4. 7
4. 8
5. 0
5. 5
4. 7
5. 0
4. 9
4. 9

13. 1
13. 5
12. 2
12. 8
13. 0
12. 9
13. 4
12. 2
11. 5
12. 9
13. 4
12. 6
12. 8
14. 3
13. 0
12. 7
12. 4
12. 4

77
78
54
70
65
61
60
64
51
73
77
62
60
65
75
64
71
65

158
165
247
234
240
212
213
200
193
185
178
198
263
186
207
158
177
159

541
367
601
466
471
678
503
530
774
690
599
557
560
362
409
446
676
564

247
157
123
128

48
67
83
73

128
140
108
153
118
117
141
116
240
217

◎

◎

◎

◎

◎

◎

다. 1999년도

1) 대만도입계통

1999년도 대만 AVRDC 도입계통의 파종기 이후 풋콩수확기까지의 생육일

수를 보면( 표 2- 14) , 4월27일 파종시 개화기는 6월18일∼7월16일의 범위였

으며, 풋콩수확기는 8월11일∼8월23일의 범위로 개화기는 대비품종인 석

량풋콩, 화엄풋콩과 비슷하였으나 풋콩수확기는 대비품종보다 다소 늦음을

보였다. 풋콩수확일수의 계통간 비교에서 GC93028- 25- 1 계통을 포함한 6 계

통이 106일로써 조생종이었으며, GC94043- 12 계통은 118일로 중만생종으로

나타났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 SMV) 의 감염정도는 공시계통 모두에서 병징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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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GC94043- 14 계통을 포함한 8계통은 SMV 병징이 약하였다.

표 2- 14. 대만 도입 계통들의 생육 일수 및 SMV 발생 정도( 99)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생장
기 간

( 일)

생식생장
기 간

( 일)

풋콩수확
일 수

( 일)

SMV
( 1 ∼9)

GC94035- 21- 1
GC93028- 25- 1
GC93037- 15- 1
GC94015- 10- 2- 1
GC94016- 11- 2- 1
GC91018- 11- 1
GC94027- 18- 1
GC94027- 23- 1
GC94043- 1
GC94043- 12
GC94043- 14
GC94044- 1
GC94044- 5
GC91027- 26- 2- 3
GC91027- 26- 2- 8
석량풋콩

화엄풋콩

7. 16
6. 21
6. 21
6. 30
6. 30
6. 20
6. 24
6. 21
6. 24
6. 24
6. 24
6. 24
6. 21
6. 18
6. 18
6. 22
6. 28

.
8. 11
8. 17
8. 19

.
8. 11
8. 11
8. 14

.
8. 23
8. 17
8. 17
8. 11
8. 11
8. 11
8. 9
8. 4

80
55
55
64
64
54
58
55
58
58
58
58
55
52
52
56
62

.
51
57
50
.

52
48
54
.

60
54
54
51
54
54
48
37

.
106
112
114

.
106
106
109

.
118
112
112
106
106
106
104
99

2
3
5
2
2
2
3
3
5
2
1
5
4
2
2
2
3

표 2- 15은 공시계통의 생육을 나타낸 것으로 경장은 43 ∼83cm의 범위로

평균 54cm를 나타내었으며, 분지수는 3 ∼5개의 범위를 보여 대비품종에 비

해 長莖이며 분지수는 적었다. 계통별로는 GC91018- 11- 1, GC94027- 18- 1,

GC91027- 26- 2- 3 과 GC91027- 26- 2- 5 계통이 단경이며 도복에 강한 것으로 나

타나 초형에 있어서 유망계통으로 적합하였다. 그 외의 다른 계통들은 생태

형에 있어서 중만생 계통에 속하였으나 경장이 길고 도복에 약하며 SMV의

병징이 심하여 중만생의 유망계통으로는 적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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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5. 대만 도입계통들의 생육상황( 99)

계통명
경 장

( cm)
분지수

( 개/ 개체)
주경절수

( 개/ 개체)
도 복

( 1 ∼9)

개체당

협 수

( 개)

개체당

립 수

( 개)
GC94035- 21- 1
GC93028- 25- 1
GC93037- 15- 1
GC94015- 10- 2- 1
GC94016- 11- 2- 1
GC91018- 11- 1
GC94027- 18- 1
GC94027- 23- 1
GC94043- 1
GC94043- 12
GC94043- 14
GC94044- 1
GC94044- 5
GC91027- 26- 2- 3
GC91027- 26- 2- 8
석량풋콩

화엄풋콩

.
55
56
70
.

49
51
51
.

83
68
71
56
43
44
43
39

.
4
3
2
.
4
3
3
.
5
4
4
4
4
4
7
5

.
11
11
12
.

10
11
10
.

15
13
14
12
11
11

8
11

7
5
3
7
3
1
1
5
7
5
7
5
3
1
1
1
1

.
33
24
29
.

27
26
27
.

39
35
37
37
35
33
43
39

.
63
45
51
.

45
47
46
.

64
67
75
71
76
69
91
77

생협의 품질과 수량에 있어서( 표 2- 16) 협장과 협폭은 GC94043- 12 계통

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규격에 적합하였으며, 500g당 상품협수는

GC93028- 25- 1을 포함한 5계통이 수출규격에 적합하였다. 10a당 상품수량은

GC91027- 26- 2- 3과 GC91027- 26- 2- 5 계통이 각각 1, 094kg과 964kg으로 높게

나타났다.

1999년도 대만도입 15계통의 특성을 종합하면 중만생 계통들은 경장이

길어 도복에 약하였으며 SMV에 약함을 보여 유망계통으로써는 적합하지 못

하였고, 조생계통들은 비교적 단경으로 도복에 강함을 보였다. 계통별로는

GC91018- 11- 1, GC94027- 18- 1 및 GC91027- 26- 2- 3 계통이 조생종의 유망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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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되었다.

표 2- 16. 대만 도입계통들의 수량성 및 품질 관련 특성( 99)

계통명
협장

( cm)
협폭

( mm)

풋콩

100립중

( g)

상품( 2 ∼3립)
협수

( 개/ 500g)

풋콩수량

( kg/ 10a)
유망

계통
2 ∼3립 1립

GC94035- 21- 1
GC93028- 25- 1
GC93037- 15- 1
GC94015- 10- 2- 1
GC94016- 11- 2- 1
GC91018- 11- 1
GC94027- 18- 1
GC94027- 23- 1
GC94043- 1
GC94043- 12
GC94043- 14
GC94044- 1
GC94044- 5
GC91027- 26- 2- 3
GC91027- 26- 2- 8
석량풋콩

화엄풋콩

.
6. 3
5. 6

.

.
5. 6
5. 9
5. 5

.
4. 8
5. 2
5. 6
5. 1
5. 8
5. 9
5. 8
5. 4

.
13. 9
13. 2

.

.
14. 2
13. 1
13. 4

.
11. 2
12. 8
13. 1
12. 1
13. 6
13. 7
14. 3
12. 8

.
77
85
.
.

89
80
91
.

57
75
77
66
69
59
83
60

.
160
168
295

.
128
204
122

.
324
186
188
221
207
216
144
153

.
902
572
245
.

740
546
725
.

425
847
661
719

1094
964
825

1119

.
138
115

57
.

236
156
191

.
104
156

81
160

98
130
102
189

◎

◎

◎

2) 일본도입계통

일본도입계통의 1998년도 시험에서 유망계통으로 선발된 3계통을 공시하

여 생육일수를 보면( 표 2- 17) 4월27일 파종하여 개화기는 6월18일∼6월21일

이었으며, 풋콩수확기는 7월26일∼8월3일로 생태형은 석량풋콩과 화엄풋콩

과 비슷한 조생종이었다. SMV의 감염정도는 3613 계통이 병징이 약하였고

早生黑がね枝豆 계통은 심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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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7. 일본 도입계통들의 생육일수 및 SMV 발생 정도( 99)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생장

기 간

( 일)

생식생장

기 간

( 일)

풋 콩

수확일수

( 일)

SMV

( 1

∼9)

유망

계통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석량풋콩

화엄풋콩

6. 21

6. 21

6. 18

6. 22

6. 28

8. 3

7. 30

7. 26

8. 9

8. 4

55

55

52

56

62

43

39

38

48

37

98

94

90

104

99

4

2

3

2

3

◎

◎

일본도입계통은 생육 및 수량성에 있어서( 표 2- 18, 19) 3계통 모두 경장

이 작아 도복에 강함을 보였으며 분지수는 3 ∼4개의 범위로 초형은 모두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과 협폭에서는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계통

이, 상품협수에서는 早生黑がね枝豆계통만이 상품규격에 적합하였다.

1999년에 시험된 일본도입 3계통은 조생종으로써 초형은 단경에 양호하

였으며, 생협의 품질과 수량도 우수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2- 18. 일본 도입계통들의 생육상황( 99)

계통명
경 장

( cm)
분지수

( 개/ 개체)
주경절수

( 개/ 개체)
도 복

( 1 ∼9)

개체당

협 수

( 개)

개체당

립 수

( 개)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석량풋콩

화엄풋콩

39
43
34
19
34

3
4
4
7
5

10
9

10
8

11

1
1
1
1
1

37
41
40
43
39

81
78
88
91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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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9. 일본 도입계통들의 수량성 및 품질 관련 특성( 99)

계통명
협장

( cm)
협폭

( mm)

풋콩

100립중

( g)

상품( 2 ∼3립)
협수

( 개/ 500g)

풋콩수량

( kg/ 10a)
유망

계통
2 ∼3립 1립

早生黑がね枝豆

早生白玉

ユキムスメ

석량풋콩

화엄풋콩

5. 8
5. 1
4. 8
5. 8
5. 4

13. 2
12. 8
11. 8
14. 3
12. 8

71
71
68
83
60

175
187
186
144
153

952
1015
1025

825
1119

198
137
128
102
189

◎

◎

3) 작시육성계통

1998년도 작시육성계통 시험에서 유망계통으로 선발된 6계통과 수원 196

호, 청송수집, 대승백모를 공시한 결과 생육일수에 있어서( 표 2- 20) 4월27

일 파종시 개화기는 6월21일∼7월10일의 범위였고, 풋콩수확기는 8월4일∼8

월23일의 범위였다. 계통별로는 SS92414- 126- 2- 3과 SS93411- 4- 6 계통이 풋

콩수확일수 106일로 조생계통이었으며, 나머지 계통들과 수원196호는 114 ∼

118일로 중만생 계통으로 나타났다. SMV 감염정도는 SS92414- 126- 2- 3,

SS93411- 4- 6 과 SS91404- 10- 3- 2 계통이 병징이 다소 심하였다.

표 2- 20. 국내 육성계통들의 생육일수 및 SMV 발생 정도( 99)

계통명
개화기

( 월. 일)

풋 콩

수확기

( 월. 일)

영양생장

기 간

( 일)

생식생장

기 간

( 일)

풋콩

수확일수

( 일)

SMV
( 1 ∼9)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03- 15- 5- 4
SS92414- 126- 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석량풋콩
화엄풋콩
수원196호
청송수집
대승백모

7. 6
7. 10
7. 5
6. 24
7. 2
7. 2
6. 22
6. 28
7. 6
6. 28
6. 21

8. 19
8. 19
8. 19
8. 11
8. 11
8. 17
8. 9
8. 4
8. 23
8. 4
8. 9

70
74
69
58
66
66
56
62
70
62
55

44
40
45
48
40
48
48
37
48
37
49

114
114
114
106
106
114
104

99
118

99
104

2
3
2
4
4
5
2
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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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1의 생육을 비교하면 경장은 41 ∼64cm의 범위였고, 분지수는 4 ∼7

개의 범위였다. 계통별로는 SS92414- 126- 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및 청송수집이 비교적 단경으로써 도복에도 강하였고 적은 분지수를 보여

초형상 양호한 계통으로 나타났다. 개체당 협수와 개체당 입수에 있어서

SS92414- 126- 2- 3 계통이 각각 55개와 123개로 가장 높았다.

표 2- 21. 국내 육성계통들의 생육상황( 99)

계통명 경 장
( cm)

분지수
( 개/ 개체)

주경절수
( 개/ 개체)

도 복
( 1 ∼9)

개체당
협 수

( 개)

개체당
립 수
( 개)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03- 15- 5- 4
SS92414- 126- 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석량풋콩

화엄풋콩

수원196호

청송수집

대승백모

58
60
55
41
48
51
19
34
64
45
45

7
8
5
4
5
6
7
5
6
5
5

15
15
14
12
12
14

8
11
15
11
11

2
2
3
1
1
1
1
1
5
1
2

39
43
42
55
39
40
43
39
30
32
37

66
73
76

123
71
74
91
77
47
66
72

작시육성 6계통의 생협 품질 및 수량에 있어서( 표 2- 22) SS93411- 4- 6,

SS91404- 10- 3- 2, 수원196호, 청송수집 및 대승백모가 협장과 협폭, 500g당

상품협수에 있어서 상품규격에 적합하였다. 상품수량에 있어서는

SS92414- 126- 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청송수집 및 대승백모가

다른 계통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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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2. 국내 육성계통들의 수량성 및 품질 관련 특성( 99)

계통명
협장

( cm)
협폭

( mm)

풋콩

100립중

( g)

상품( 2 ∼3립)
협수

( 개/ 500g)

풋콩수량

( kg/ 10a)
유망

계통
2 ∼3립 1립

SS91418- 33- 4- 1- 1
SS91408- 49- 1- 1
SS91403- 15- 5- 4
SS92414- 126- 2- 3
SS93411- 4- 6
SS91404- 10- 3- 2
석량풋콩

화엄풋콩

수원196호

청송수집

대승백모

5. 2
4. 9
5. 1
5. 0
5. 0
5. 1
5. 8
5. 4
5. 0
5. 5
5. 2

12. 6
12. 0
13. 8
12. 4
12. 7
12. 7
14. 3
12. 8
12. 6
12. 6
13. 9

67
56
51
57
63
64
83
60
68
64
79

240
236
308
205
167
155
144
153
181
153
151

319
242
395

1076
855
799
825

1119
358

1223
839

114
78
72

101
166
175
102
189
131
194
189

◎

◎

◎

◎

◎

1999년도 작시육성계통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SMV에 대한 저항성이 계

통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계통들이 도복에 비교적 강하고 초형이 우수

하였다. 계통별로는 SS91404- 10- 3- 2는 중만생종 풋콩으로, SS92414- 126-

2- 3, SS93411- 4- 6, 청송수집 및 대승백모는 조생종 풋콩의 유망계통으로 적

합하였다.

라. 1997 ∼1999년도 종합

표 2- 23. 공시계통중 풋콩용 유망계통( 97 ∼ 99)

생태형 대만도입계통 일본도입계통 작시육성계통

조생종 GC91018- 11- 1 早生黑がね枝豆 SS92414- 126- 2- 3
GC94027- 18- 1 早生白玉 SS93411- 4- 6
GC91027- 26- 2- 3 ユキムスメ 청송수집

대승백모

중만생종 GC89019- 1- 1 SS91418- 33- 4- 1- 1
AGS348 SS91408- 49- 1- 1

SS91403- 15- 5- 4
SS91404- 10- 3- 2
수원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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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1999년의 3년에 걸친 냉동용 풋콩 적품종 선발 시험 결과 공시

된 대만도입계통, 일본도입계통, 작시선발계통을 생태형으로 분류한 유망계

통은 표 2- 23과 같다.

2 . <시 험 2> 풋 콩의 생 산 지 대별 생 육 및 수 량 성 구명

가. 1997년도

수출규격에 적합한 양질 풋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시험의 일

환으로 풋콩의 생산지대별 생육 및 수량성 검정을 위하여 경북 청송군에서

고도별 150M, 250M 및 400M의 농가를 선정하여 미원풋콩과 석량풋콩을 공시

하여 시험하였다.

표2- 24에서 5월 20일 파종시 미원풋콩과 석량풋콩의 개화기는 지대에 따

라 7월4일∼7월15일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미원풋콩에 비해 석량풋콩이 개

화기가 3 ∼4일정도 늦었다. 개화기의 생산지대별 비교에서 안덕( 150M) 은 7

월4일∼7월10일, 화목( 250M) 은 7월6일∼7월12일로, 수락( 400M) 은 7월9일∼7

월15일로 나타나 지대가 높아짐에 따라 개화기가 2 ∼3일정도 지연되는 반응

을 보였다. 콩모자이크바이러스( SMV) 와 도복을 통한 생육상태에서 품종별로

는 석량풋콩이 미원풋콩에 비해 SMV 병징 및 도복정도가 약하였으며, 생산

지대별로는 고도가 가장 높은 수락지역에서 SMV의 병징이 가장 약하게 나타

났으며, 도복정도도 약하게 나타났다. SMV와 도복은 온도를 포함한 생육환

경에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고려한다면, 양질 풋콩 생산을 위한 생육환경조

건은 고도가 높은 수락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품종간 비교에

서는 석량풋콩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생장에 있어서( 표2- 25) 경장, 경태 및 분지수는 생산지대별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화목( 250M) 에서 영양생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덕( 150M) 에서는 경장이 짧았으며 수락( 400M) 에서는 경태와 분지수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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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었다. 재식밀도간 비교에서 경장의 경우 농가는 평균 37cm로 작시의 46cm

보다 짧았으며, 경태는 농가 관행구( 이하 농가 ) 평균 11. 1mm로 작시 표준

재배구( 이하 작시 ) 의 10. 6mm에 비해 굵었다. 이는 작시의 재식밀도 50 ×

20cm 인데 반하여 3지대 농가의 평균 재식밀도가 75. 3 ×28cm로 소식되어

경장은 짧아진 반면 경태는 굵어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분지수는 생산지대

와 재식밀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작시에 비하여 농가에

서 분지수가 많았다. 품종간 비교에서도 경장과 경태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석량풋콩은 경장과 경태가 각각 평균 33cm와 12. 3mm로 미원풋콩에 비하여

단경이며 경태가 뚜렷하게 굵었다. 생산지대별 절수는 분지절수와 총절수에

서 차이를 보였는데 분지수가 높았던 안덕과 화목지역에서 분지절수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절수의 주경의존도는 수락에서 31. 9%로 가장 높았다. 생

산지대와 재식밀도의 상호작용은 고도의 유의성을 보여 농가에서 분지절수

가 높았고 절수의 주경의존도는 작시가 높게 나타났다. 품종간 비교에서 주

경절수와 총절수에서 차이를 보여 미원풋콩이 각각 평균 10. 3개와 36개로

높았으나 절수의 주경의존도는 차이를 없었다.

표2- 24. 생산지대별 개화기, 콩모자이크바이러스, 및 도복( 97)

생산지대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개화기 SMV 도복

( 고도) ( 월, 일) ( 1- 9)
안덕( 150M) 농가 미원 5. 20 7. 7 4 4

석량풋콩 5. 20 7. 10 1 1
작시 미원 5. 20 7. 4 4 4

석량풋콩 5. 20 7. 8 1 1
화목( 250M) 농가 미원 5. 20 7. 9 3 5

석량풋콩 5. 20 7. 12 1 1
작시 미원 5. 20 7. 6 3 6

석량풋콩 5. 20 7. 10 1 1
수락( 400M) 농가 미원 5. 20 7. 11 2 2

석량풋콩 5. 20 7. 15 1 1
작시 미원 5. 20 7. 9 2 3

석량풋콩 5. 20 7. 1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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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생산지대별로 보면 화목에서 영양생장이 우수하였으나 절수

의 주경의존도는 수락에서 가장 높아 초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식

밀도간 비교에서도 재식밀도가 높은 작시에서 경장이 증가하였고 분지수가

적었으며 따라서 절수의 주경의존도가 높아 초형이 농가에 비해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표2- 24) .

표2- 25. 생산지대별 경장, 경태, 분지수 및 절수의 비교( 97)

생산지대 재식밀도 품종 경장 경태 분지수 절수( 개) 주경의존도

( 해발) ( cm) ( mm) ( 개) 주경 분지 합계 ( %)

안덕 농가 미원 40 9. 6 6. 2 10 34 44 23. 2

( 150M) 석량* 23 14. 1 6. 2 9 25 35 26. 4

작시 미원 46 9. 4 5. 8 11 24 34 31. 3

석량 33 11. 9 6. 1 10 25 35 28. 3

화목 농가 미원 53 10. 0 7. 1 11 30 40 26. 4

( 250M) 석량 30 13. 3 7. 0 10 27 38 27. 3

작시 미원 66 9. 3 5. 4 11 30 40 26. 7

석량 33 12. 8 5. 1 9 20 29 31. 1

수락 농가 미원 34 8. 4 4. 5 9 15 24 36. 3

( 400M) 석량 40 11. 5 5. 2 11 24 34 31. 1

작시 미원 60 10. 3 5. 7 11 24 35 30. 2

석량 38 9. 9 5. 9 10 22 32 31. 6

안덕 36 11. 3 6. 1 10 27 37 27. 0

화목 45 11. 3 6. 2 10 27 37 27. 7

수락 43 10. 0 6. 3 10 21 31 31. 9

농가 37 11. 1 6. 0 10 26 36 27. 7

작시 46 10. 6 5. 7 10 24 34 29. 7

석량 33 12. 3 5. 9 10 24 34 29. 2

미원 50 9. 5 5. 8 10 26 36 28. 3

*
석량풋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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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6. 경장, 경태, 분지수 및 절수의 분산분석( Mean s quar e) ( 97)

Sour ce 경장 경태 분지수 절수 주경

의존도주경 분지 합계

생산지대( R) 975. 3* * 21. 2* * 8. 5* * 0. 5 421. 4** 437. 2** 290. 9* *

재식밀도( D) 2418. 2** 7. 9 4. 3 1. 6 108. 2 83. 4 72. 6

R * D 53. 2 4. 6 19. 0* * 4. 6** 243. 8** 272. 4** 168. 5* *

품종( V) 8469. 5** 219. 2* * 0. 7 5. 6** 122. 3 180. 2* 4. 7

R * V 998. 6* * 14. 3* * 1. 1 10. 5* * 202. 0** 300. 5** 37. 1

D * V 962. 1* * 22. 6* * 0. 2 9. 4** 63. 0 120. 9 2. 1

R * D * V 929. 8* * 8. 9* 0. 3 4. 7* 283. 3** 360. 4** 76. 8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표2- 27은 개체당 협수와 개체당 입수를 주경과 분지로 나누어 비교한 것

이다. 개체당 협수와 개체당 입수는 절수에 영향을 크게 받아 분지협수와

분지립수에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지대별 비교에서 평균 총협수는 안덕이

83개, 화목이 74개, 수락이 67개로 안덕에서 가장 높았으며 협수의 주경의

존도는 수락에서 30. 5%로 가장 높았다. 재식밀도간 비교에서는 총협수는 농

가가 평균 83개, 작시는 66개였으며 주경의존도는 각각 24. 2%와 26. 0%로 개

체당 협수는 농가에서 높았으나 협수의 주경의존도는 작시가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반응은 립수의 비교에서도 비슷하여 지대별로는 안덕에서, 재식

밀도 간에는 농가에서 개체당 립수가 높게 나타났다. 품종간에는 협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립수에서는 미원풋콩이 168개로 높았다.

지대별로는 고도가 낮은 안덕( 150M) 에서 분지절수의 증가로 개체당 협수

와 입수의 확보가 많은 반면 주경의존도는 수락( 400M) 에서 높게 나타났다.

재식밀도간 비교에서는 농가의 협수와 립수가 높았으며 주경의 의존도는 작

시에서 높았는데, 이는 농가의 재식밀도가 작시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분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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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많아진 결과로 생각된다.

표2- 29는 협실비를 주경과 분지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주경협실비

는 지대별, 재식밀도별, 품종별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분지협실비에

서 지대별, 품종별 차이가 인정되었다. 전체적으로 2 ∼3립비율은 약 70 ∼

80%의 범위였으며, 재식밀도간의 2 ∼3립비율의 차이는 없었다.

표2- 27. 생산지대별 협수와 립수의 비교( 97)

생산지대 재식밀도 품종 협수 주경 립수 주경

주경 분지 전체 의존도 주경 분지 전체 의존도

( 고도) ( 개) ( %) ( 개) ( %)

안덕 농가 미원 21 85 106 19. 6 44 182 226 19. 5

( 150M) 석량* 17 67 85 20. 6 36 145 181 20. 1

작시 미원 21 49 70 30. 2 47 105 152 30. 7

석량 17 54 70 23. 7 34 114 148 23. 2

화목 농가 미원 18 66 83 21. 5 41 149 189 21. 4

( 250M) 석량 16 70 86 18. 9 36 148 184 19. 5

작시 미원 17 54 71 23. 8 34 113 147 23. 4

석량 15 42 56 26. 1 32 88 120 26. 8

수락 농가 미원 30 43 72 41. 2 64 88 152 41. 8

( 400M) 석량 19 48 67 27. 7 40 98 137 28. 9

작시 미원 15 51 66 22. 6 33 112 145 22. 8

석량 19 46 65 29. 4 42 93 135 31. 0

안덕 19 64 83 23. 0 40 136 177 22. 8

화목 16 58 74 22. 2 36 124 160 22. 3

수락 21 47 67 30. 2 45 98 142 31. 3

농가 20 63 83 24. 2 43 135 178 24. 3

작시 17 49 66 26. 0 37 104 141 26. 3

석량 17 54 71 23. 9 37 114 151 24. 3

미원 20 58 78 25. 9 44 125 168 25. 9

*석량풋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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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8. 협수와 입수의 분산분석( Mean squar e) ( 97)

Sour ce 협수 주경 립수 주경

주경 분지 합계 의존도 주경 분지 합계 의존도

생산지대( R) 176. 2 3048. 0* * 2498. 8* * 574. 9* * 775. 6 16059. 6* * 12365. 6* * 714. 1* *

재식밀도( D) 258. 6* 6162. 6* * 8949. 3* * 65. 1 1161. 1 29013. 7* * 41783. 1* * 49. 3

R * D 135. 9 2331. 8* * 1345. 9* 578. 3* * 508. 3 12593. 8* * 8190. 6* * 539. 5* *

품종( V) 284. 7* 232. 4 1031. 6 133. 1 1407. 7* * 2684. 9 7890. 8* 76. 6

R * V 11. 3 78. 3 79. 3 17. 7 102. 2 188. 8 198. 8 64. 3

D * V 161. 8 44. 1 36. 9 109. 5 751. 2 140. 8 241. 5 104. 4

R * D * V 221. 8* * 884. 3* 753. 7 328. 1* * 998. 2* * 3442. 6 1922. 2 373. 6* *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표2- 29. 생산지대별 주경 및 분지 협실비의 비교( 97)

생산지대 재식밀도 품종 주경협실비 분지협실비

0 1 2 3 2- 3 0 1 2 3 2- 3
( 고도) ( %) ( %)
안덕 농가 미원 8 22 38 32 70 5 20 44 32 75

( 150M) 석량 7 23 39 31 70 6 18 45 32 77
작시 미원 7 15 42 35 78 7 19 40 34 74

석량 12 21 40 27 67 9 20 39 32 71
화목 농가 미원 5 11 48 36 84 4 14 42 40 82

( 250M) 석량 8 18 36 37 73 8 19 43 30 73
작시 미원 1 28 38 33 71 6 21 42 31 73

석량 8 18 40 35 75 5 19 48 29 76
수락 농가 미원 10 18 41 30 71 7 24 38 31 39

( 400M) 석량 4 20 42 34 76 10 26 37 28 35
작시 미원 1 15 46 38 84 1 19 42 39 81

석량 9 17 40 35 74 10 21 44 25 68
안덕 8 20 40 32 71 6 19 42 32 75
화목 6 19 40 35 76 6 18 43 33 76
수락 7 18 42 33 75 7 22 40 31 71

농가 7 19 41 33 74 6 19 42 32 74
작시 6 19 41 34 75 6 20 42 32 74

석량 8 19 39 33 72 8 20 42 29 72
미원 6 18 42 34 75 5 19 42 34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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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0. 주경 및 분지협실비의 분산분석( Mean s quar e) ( 97)

Sour ce
주경협실비 분지협실비

0 1 2 3 2- 3 0 1 2 3 2- 3
생산지대( R) 125. 4 110. 6 34. 9 294. 6 468. 9 22. 0 220. 2* 175. 9 38. 4 344. 7* *

재식밀도( D) 15. 6 13. 1 0. 7 2. 4 0. 1 7. 5 5. 1 43. 2 1. 8 30. 2

R*D 111. 9 461. 4* 48. 5 353. 0 458. 9 62. 7 149. 1 257. 6* * 106. 6 344. 7*

품종( V) 145. 6 1. 1 144. 5 1. 3 175. 0 269. 7* * 34. 8 40. 1 794. 0* 466. 3*

R*V 29. 2 111. 8 23. 8 228. 4 124. 3 83. 7 13. 7 20. 6 202. 5 145. 9

D*V 342. 8* * 52. 2 7. 0 84. 1 146. 3 4. 9 12. 5 4. 7 0. 9 3. 5

R*D*V 96. 5 547. 6* 272. 9 161. 8 851. 1* 71. 6 31. 1 21. 6 109. 1 166. 7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경중의 변화는 생산지대별, 재식밀도별, 품종별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표

2- 31) . 생산지대별로는 화목( 250M) 의 총경중이 평균 61g으로 주경중과 분지

중 모두 가장 높았으며, 수락( 400M) 에서 42g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경중의

주경의존도는 수락에서 46%로 가장 높았으며 안덕은 33%로 가장 낮았다. 이

는 앞의 절수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개체당 영양생장량이 화목( 250M) 지

대에서 가장 높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수락( 400M) 에서는 분지의 생육이

제한을 받아 주경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재식밀

도간의 차이에 있어서는 재식밀도가 높은 작시가 농가에 비하여 주경중은

높았으며 분지중은 낮아 주경의존도가 작시가 높음을 보였다. 품종간 비교

에서는 미원이 총 경중 평균 56g으로 석량풋콩의 46g보다 높았다. 2 ∼3협실

중의 변화는 협수와 립수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경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분지에서는 지대별, 재식밀도별, 품종별 차이가 인정되었다. 총

2 ∼3협실중은 안덕에서 평균 190g으로 가장 높았고 수락에서 141g으로 가장

낮았다. 재식밀도 별로는 농가가 작시보다 높았다.

생협의 품질과 수량에 있어서( 표2- 33) 협장은 품종간에만 유의성이 인정

되었고, 협폭과 풋콩백립중은 지대별, 재식밀도별, 품종별 차이가 인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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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폭의 생산지대별 차이는 안덕이 13. 0mm로 가장 높았고 수락이 12. 6mm

로 가장 낮았으며, 재식밀도 별로는 작시에서 협폭과 백립중이 높았다. 품

종간에는 석량풋콩이 협장과 협폭이 상품규격에 적합하였으며, 풋콩백립중

도 높았다.

표2- 31. 생산지대별 경중과 2- 3협실중의 비교( 97)

생산지대 재식밀도 품종 경중 주경 2- 3협실중 주경

주경 분지 전체 의존도 주경 분지 전체 의존도

( 고도) ( g) ( %) ( g) ( %)

안덕 농가 미원 17 43 60 29 50 178 228 22

( 150M) 석량 16 34 50 32 49 180 229 21

작시 미원 19 28 47 40 49 96 145 34

석량 14 30 44 32 43 116 159 27

화목 농가 미원 21 48 67 30 39 122 161 24

( 250M) 석량 20 43 63 32 43 160 203 21

작시 미원 32 41 73 44 38 108 147 26

석량 16 27 43 37 42 105 147 29

수락 농가 미원 17 18 35 48 53 80 133 40

( 400M) 석량 16 21 38 43 48 110 158 30

작시 미원 27 29 56 47 39 97 136 29

석량 19 23 41 45 46 89 135 34

안덕 17 34 50 33 48 143 190 25

화목 22 39 61 36 41 124 164 25

수락 19 23 42 46 47 94 141 33

농가 18 34 52 34 47 138 186 25

작시 21 30 51 41 43 102 145 30

석량 17 30 46 36 45 127 172 26

미원 22 34 56 39 45 114 15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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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2. 경중과 2- 3협실중의 분산분석( Mean s quar e) ( 97)

Sour ce 경중 주경 2- 3협실중 주경

주경 분지 합계 의존도 주경 분지 합계 의존도
생산지대( R) 298. 3* * 2792. 4** 3653. 6** 1634. 8* * 565 24445. 2** 25352. 5* * 601. 2* *

재식밀도( D) 297. 2* * 731. 3* 96. 1 715. 6* 552 41128. 3** 51212. 1* * 282. 5

R * D 108. 4* 917. 0** 1501. 9** 274. 3 116 13066. 2** 12007. 5* * 323. 8*

품종( V) 762. 5* * 608. 6* 2733. 5** 522. 3* 1. 3 5850. 4* 6028. 8 236. 8
R * V 76. 0 150. 8 426. 2 18. 6 143 82. 8 324. 1 46. 8

D * V 548. 7* * 101. 6 1122. 3* 382. 9* 34. 9 3671. 5 2989. 8 58. 1

R * D * V 95. 8* 278. 7 625. 9* 114. 0 200 2137. 7 1446. 3 179. 9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생협수량에 있어서 생산지대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락에서 1립

협과 2 ∼3립협 수량이 다소 높았음을 나타내었다. 재식밀도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2 ∼3립협 수량이 농가에서는 평균 881kg/ 10a인데 반해 작시에

서는 1, 389kg/ 10a로 월등히 높았다( 그림1) . 이는 앞서 제시한 개체당 생장

량 및 립수는 농가에서 높았으나 재식밀도가 높은 작시에서 단위면적당 재

식본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2 ∼3립협 수량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품

종간 비교에서는 석량풋콩의 2 ∼3립협 수량이 1, 305kg/ 10a로 미원의

965kg/ 10a보다 월등히 높았다.

1997년도 냉동용 풋콩의 생산지대별 생육 및 수량성의 반응시험을 종합

하면 생산지대별로는 분지를 포함한 개체당 영양생장은 화목( 250M) 에서 가

장 높았지만, SMV와 도복정도 및 생장량의 주경의존도에 따른 초형 등을 고

려할 때 수락( 400M) 이 풋콩 재배지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2 ∼3

립협 수량은 지대별 유의성은 없었지만 안덕과 수락에서 각각 1, 182과

1, 150kg/ 10a로 높았다. 재식밀도간 비교에서는 개체당 생장량 및 2 ∼3립협

중은 농가의 관행 재식밀도에서 높았으나 단위면적당 2 ∼3립협수량과 생협

의 품질은 작시의 재식밀도가 높아 작시의 재식밀도가 적합한 것으로 사료

- 70 -



되었다.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모든 특성에서 미원풋콩에 비해 우수하였으

며 2 ∼3립협 수량이 1, 305kg/ 10a로 미원의 965kg/ 10a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 시험의 결과에서도 수락지대에서 작시 재식밀도의 석량풋콩에서 협의 품

질이 우수하였으며 2 ∼3립협수량이 1, 716kg으로 가장 높음을 지적하고 있

다.

표2- 33. 생산지대별 협폭, 협장, 백립중 및 수량의 비교( 97)

생산지대 재식밀도 품종 협장 협폭 백립중 생협수량

1립협 2- 3립협

( 고도) ( cm) ( mm) ( g) ( kg/ 10a)

안덕 농가 미원 5. 1 12. 6 88 180 835

( 150M) 석량* 5. 2 13. 7 91 112 1026

작시 미원 5. 0 12. 4 84 295 1236

석량 5. 2 13. 2 92 220 1630

화목 농가 미원 4. 7 11. 9 82 297 679

( 250M) 석량 5. 3 13. 4 80 175 1191

작시 미원 5. 0 12. 6 84 250 982

석량 5. 2 13. 3 95 146 1446

수락 농가 미원 4. 8 12. 0 74 164 733

( 400M) 석량 5. 1 12. 8 88 180 822

작시 미원 4. 8 12. 5 81 226 1327

석량 5. 0 12. 9 92 233 1716

안덕 5. 1 13. 0 89 243 1182

화목 5. 1 12. 8 85 239 1075

수락 4. 9 12. 6 84 266 1150

농가 5. 0 12. 7 84 270 881

작시 5. 1 12. 8 88 228 1389

석량 5. 2 13. 2 90 216 1305

미원 4. 9 12. 3 82 282 965

*석량풋콩

- 7 1 -



표2- 34. 협폭, 협장, 백립중 및 수량의 분산분석( Mean s quar e) ( 97)

Sour ce 협장 협폭 백립중 수량

1립협 2- 3립협

생산지대( R) 0. 4 1. 8* 281. 1* 668. 3 24288. 8
재식밀도( D) 0. 0 0. 2 485. 9* 11397. 0* 1553468. 2*

R * D 0. 2 1. 7* * 331. 1* 11482. 5* 108051. 8
품종( V) 2. 4* * 23. 4* * 1467. 6* * 19665. 4* 692920. 1* *

R * V 0. 1 0. 6 186. 5 8085. 9 34583. 8
D * V 0. 1 2. 1* * 172. 1 1. 0 34504. 2

R * D * V 0. 1 0. 1 140. 1 111. 0 16150. 5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그림1. 생산지대별 농가와 작시의 상품수량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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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8년도

양질 풋콩의 지대별 수량성의 2년차 시험에서 화목( 250M) 에서 경장은 평

균 58cm로 가장 길었고 분지수는 평균 4개로 가장 적은 반면 안덕( 150M) 에

서는 경장이 가장 짧았으며 분지수는 가장 많게 나타났다. 도복정도에 있어

서는 고도가 높은 수락에서 두 품종 모두 도복에 강하게 나타났다. 개체당

협수와 립수에 있어서는 안덕에서 각각 평균 61개와 127개로 높았고 화목에

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지대별 개체당 생육은 안덕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화목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7년도의 결과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 표2- 35) 품종간 비교에서는 1997년도의 결과와 일치하

여 석량풋콩이 미원풋콩에 비해 단경에 분지수가 많았고, 개체당 협수도 많

았다.

표2- 35. 생산지대별 수량구성요소의 비교( 98)

지대 품종 경장 분지수 도복 협수 립수 협실비율( %)
( 고도) ( cm) ( 개) ( 1- 9) ( 개) 0 1 2 3 2- 3
안덕 미원 50 6 4 59 120 5 25 43 28 71

( 150M) 석량 38 7 0 64 135 6 25 36 33 69
화목 미원 63 4 4 37 79 4 21 40 35 75

( 250M) 석량 54 5 0 47 95 5 25 45 25 70
수락 미원 57 5 2 44 91 6 23 40 30 70

( 400M) 석량 33 5 0 46 88 7 27 47 19 66
안덕 44 6 2 61 127 5 25 39 30 70
화목 58 4 2 42 87 5 23 43 30 73
수락 45 5 1 45 90 7 25 44 24 68

미원 57 5 3 47 97 5 23 41 31 72
석량 42 6 0 52 106 6 26 43 26 68

Sour ce
지대 ** † ** ** ** ns ns ns ns * ns
품종 ** ** * ns ns ns ns ns ** ns
지대*
품종 ** ns ns ns ns ns ns * ** ns

†ns , * and ** i ndi cat e nons i gni f i cance and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pect i ve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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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장, 협폭 및 풋콩백립중의 비교( 표2- 36) 에서 협장은 품종간에 유의성

을 보여 석량풋콩이 길었으며, 협폭과 백립중은 지역별로는 안덕( 150M) 이,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크게 나타났다. 생협 500g당 협수에서는 지대별 유

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안덕에서 평균 188개로 다소 우세하였다. 따라서

생협의 품질은 지대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안덕( 150M) 에서 생산된 것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미원에 비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성에 있어서는 품종간 차이만 인정되었고, 지대별 2 ∼3립협 수량은

화목( 250M) 에서 평균 1, 017kg/ 10a로 높았고 종실수량은 수락에서 평균

304kg/ 10a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1998년도의 수량성 결과

에서 생산지대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바 1997년

도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도복의 정도가 고도가 높은 수락에서 가장 약하

게 나타나 안정적 수량생산에 있어서는 수락지대가 2년에 걸친 시험에서 가

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품종간에는 2년차 모두 석량풋콩이 미원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에 걸친 양질 풋콩의 생산지대별 수량성 검정 시험을 종합한 결과는

표2- 37에 있다. SMV와 도복의 발생은 고도가 높은 수락지대( 400M) 에서 가장

적었다. 500g당 협수와 상품수량 등의 수량 형질에서는 생산지대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림2) . 따라서 양질풋콩의 재대별 생산은 생산성면에서는

고도별 차이가 없었으나 SMV와 도복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고도가 높은

수락이 가장 안정적이며 풋콩의 품질도 우수하였다. 품종간 비교에서는 2년

모두 협의 품질이나 수량성에 있어서 석량풋콩이 우수하였다( 그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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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6. 생산지대별 품질 및 수량성의 비교( 98)

지대 품종 협장 협폭 백립중 협수
풋콩수량

( kg/ 10a)
종실수량

( 고도) ( cm) ( mm) ( g) ( 개) 1립협 2- 3립협 ( kg/ 10a)

안덕 미원 5. 3 13. 3 85 230 202 748 261

( 150M) 석량‡ 5. 1 13. 7 107 145 242 1105 265

화목 미원 5. 0 12. 1 76 207 212 925 274

( 250M) 석량 5. 2 13. 5 86 171 332 1109 307

수락 미원 4. 9 12. 3 87 219 283 944 397

( 400M) 석량 5. 5 13. 7 93 177 335 969 211

안덕 5. 2 13. 5 96 188 222 926 263

화목 5. 1 12. 8 81 189 272 1017 291

수락 5. 2 13. 0 90 198 309 956 304

미원 5. 1 12. 6 83 219 232 872 311

석량 5. 3 13. 6 95 164 303 1061 261

지대 ns † ** * ns * ns ns

품종 ** ** * ** ** ** ns

지대*
품종

** * ns ns ns * ns

†ns , * and ** i ndi cat e nons i gni f i cance and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pect i vel y.
‡석량풋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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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7. 생산지대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성의 비교( 97 ∼ 98)

년도 생산지대 품종 도복 경장 분지수 협수 2- 3협실비

( 1- 9) ( cm) ( 개) ( 개) ( %)

97 안덕 미원 4 43 6 88 75

석량† 1 28 6 77 73

화목 미원 6 59 6 77 78

석량 1 31 6 71 75

수락 미원 3 47 5 69 76

석량 1 39 6 66 69

98 안덕 미원 4 50 6 59 71

석량 0 38 7 64 69

화목 미원 4 63 4 37 75

석량 0 54 5 47 71

수락 미원 2 57 5 44 71

석량 0 33 5 46 66

97 3 41 6 75 74

98 2 49 5 49 70

안덕 2 40 6 72 72

화목 3 52 5 58 75

수락 1 44 5 56 70

미원 4 53 5 62 74

석량 1 37 6 62 70

†석량풋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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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7. ( 계속)

년도 생산 품종 협장 협폭 백립중 협수/ 500g 1립협수량 상품수량

지대 ( cm) ( mm) ( g) ( 개) ( kg/ 10a)
97 안덕 미원 5. 0 12. 5 86 187 288 1036

석량† 5. 2 13. 4 92 . 197 1328
화목 미원 4. 9 12. 3 83 207 302 831

석량 5. 3 13. 4 88 . 177 1319
수락 미원 4. 8 12. 2 78 193 257 1030

석량 5. 0 12. 9 90 . 275 1269
98 안덕 미원 5. 3 13. 3 85 230 202 748

석량 5. 1 13. 7 107 145 242 1105
화목 미원 5. 0 12. 1 76 207 212 925

석량 5. 2 13. 5 86 171 332 1109
수락 미원 4. 9 12. 3 87 219 283 944

석량 5. 5 13. 7 93 177 335 969
97 5. 0 12. 8 86 195 249 1136
98 5. 2 13. 1 89 191 268 967

안덕 5. 2 13. 2 92 187 232 1054
화목 5. 1 12. 8 83 195 256 1046
수락 5. 1 12. 8 87 196 288 1053

미원 5. 0 12. 5 83 207 257 919
석량 5. 2 13. 4 93 164 260 1183

†석량풋콩

표2- 38.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의 분산분석( Mean s quar e) ( 97 ∼ 98)

Sour ce 경장 분지수 협수 2- 3협실비 협장 협폭

년도( Y) 2790. 1* * 22. 9* * 24779. 1* 1005. 1* * 0. 6* 3. 6

시험지대( R) 2448. 5* * 18. 1* * 5035. 5* * 326. 2 0. 3 4. 6* *

Y*R 509. 4* * 17. 1* * 650. 3 5. 7 0. 1 1. 4

품종( V) 12767. 4* * 14. 4* * 7. 0 770. 0* * 2. 9* * 46. 8* *

R*V 96. 3 0. 2 107. 3 52. 9 0. 6* * 1. 4

Y*V 46. 9 7. 4* 2017. 8* 1. 7 0. 1 0. 3

Y*R*V 1316. 3* * 1. 4 182. 2 14. 8 0. 6* * 1. 7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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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38. ( 계속)

Sour ce 풋콩 백립중 협수/ 500g 1립협수량 상품수량

년도( Y) 37. 6 507. 0 34453. 1 310997. 6

시험지대( R) 472. 1* * 480. 3 7627. 1 1862. 0

Y*R 180. 9 817. 2 6788. 3 51087. 7*

품종( V) 87. 7 13284. 5* * 631. 6 773907. 8* *

R*V 191. 3 1071. 5* 1710. 6 54682. 6

Y*V 1511. 1* * . 42002. 4* * 79803. 5

Y*R*V 54. 9 . 8106. 6 43119. 6

* and * * i ndi cat e s i gni f i cance at 0. 05 and 0. 01 l evel s of pr obabi l i t y,
r es pect i vel y.

그림2. 생산지대별 상품수량의 차이( 97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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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품종간의 생협수량의 차이( 97 ∼ 98)

3 . <시 험 3> 양 질풋 콩 생 산 을 위 한 적 정재 식 밀 도 확립

1997년과 1998년의 지대별 수량성 시험 결과 농가의 관행 재식밀도보다

작시의 50 ×20cm의 1주2본의 재식밀도에서 단위면적당 생협의 수량이 월등

히 우수하였기에 1999년도에는 양질풋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적정 재식밀

도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표2- 39) .

경장은 재식거리간, 재식본수간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재식거리 50cm와

재식본수 2본에서 증가하였다. 분지수는 재식본수에 따라 1주 1본에서 평균

6. 7개로 2본에 비해 1개정도가 증가하였다. 주경절수는 재식거리에 따라 차

이가 인정되었는데 50cm처리에서 10. 2개로 높았다. 경장, 분지수 및 주경절

수를 통한 영양생장의 비교 결과, 개체당 영양생장은 재식거리 50cm의 1본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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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2- 39. 재식밀도처리에 의한 경장, 분지수, 주경절수 및 협수의 변화( 99)

재식거리 재식본수 경장 분지수 주경절수 협수 협실비율

0 1 2 3
( cm) ( 개) ( %)

40cm 1본 31 6. 9 9. 3 47 20 32 33 15
2본 40 5. 2 8. 9 31 24 33 32 10

50cm 1본 38 6. 5 10. 3 57 19 35 36 11
2본 41 5. 9 10. 2 46 23 37 31 8

40cm 35 6. 0 9. 1 39 22 33 32 13
50cm 40 6. 2 10. 2 51 21 36 34 9

1본 34 6. 7 9. 8 52 19 33 34 13
2본 41 5. 6 9. 6 38 24 35 32 9

LSD0 . 0 5
† 3. 7 ns 0. 71 9. 3 ns ns ns ns

LSD0 . 0 5
‡ 3. 7 0. 72 ns 9. 3 ns ns ns ns

LSD0 . 0 5
§ ns 1. 58 ns 20. 4 ns ns ns ns

† 재식거리
‡ 재식본수
§ 재식거리*재식본수

표2-40. 재식밀도처리에 의한 협장, 협폭, 풋콩100립중 및 수량의 변화( 99)

재식거리 재식본수 협장 협폭 풋콩백립중 협수/ 500g 풋콩수량

1립협 2- 3립협

( cm) ( mm) ( g) ( 개/ 500g) ( kg/ 10a)
40cm 1본 5. 2 12. 7 86 150 319 662

2본 5. 3 12. 9 86 171 326 704
50cm 1본 5. 4 13. 3 83 165 269 606

2본 5. 1 12. 7 78 165 230 435
40cm 5. 3 12. 8 86 161 323 683
50cm 5. 2 13. 0 81 165 249 520

1본 5. 3 13. 0 84 158 294 634
2본 5. 2 12. 8 82 168 278 570

LSD0 . 0 5
† ns ns 3. 0 ns ns ns

LSD0 . 0 5
‡ ns ns ns ns ns ns

LSD0 . 0 5
§ 3. 05 ns 4. 3 ns ns ns

† 재식거리
‡ 재식본수
§ 재식거리*재식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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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당 협수의 반응은 재식거리 50cm에서 증가하였으며 재식본수 1본에

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양생장량의 비교에서처럼 개체당 생장량이 재식

거리 50cm의 1본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재식거리 40cm의 1본 처리구와 재식거리 50cm의 2본 처리구에서의 협수는

각각 47개와 46개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풋콩 생협의 품질과 수량성의 비교에서( Tabl e 2- 40) 협장은 평균 5. 3cm

였으며, 협폭은 12. 9mm이었으며 500g당 상품협수도 150 ∼171개의 범위로 품

질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2 ∼3협립 수량( 상품수량) 은 재식거리 40cm구가

50cm구보다 많은 경향이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수량( 2- 3협립) 및 협장, 협폭 등 품질관련 형질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재식밀도 50 ×20cm, 1주 1본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 <시 험 4> 비 닐 하 우 스 를 이 용 한 풋 콩 2기 작 재 배기 술

풋콩의 단경기 생산출하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1년2기작의 풋콩 생산기술

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풋콩 2기작 재배시험을 실시하였

다.

영양생장의 반응을 보면( 표2- 41) 두 작기 모두 재식본수 처리에 경장과

주경절수가 영향을 받았으며, 2본 처리구에서 경장과 주경절수는 증가하였

고 분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체당 협수와 립수의 비교에서 재식

본수 처리에 대한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1주 1본 처리구에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협실비에 있어서도 재식본수의 영향은 없었다.

작기간의 비교에서는 협수를 비롯한 수량구성 형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 2모작에서 수량성이 확연히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표2- 42의 상품수

량의 비교에서 1기작 평균 1, 185kg/ 10a를 보인 반면, 2기작에서는

426kg/ 10a를 나타내었다. 2기작의 수량성은 뚜렷하게 감소하였지만 협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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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41. 풋콩 2기작 간의 수량구성요소의 비교( 99)

구분 주당본수 경장 분지수 주경절수 협수 립수 협실비율

0 1 2 3
( cm) ( 개) ( 개/ 개체) ( %)

1기작 1본 31 6. 5 9. 7 58 113 8 20 42 31
( 표준비) 2본 42 6. 4 9. 9 47 90 7 21 46 26

평균 36 6. 4 9. 8 52 101 7 20 44 28
LSD0 . 05 4. 30 ns ns ns ns ns ns ns ns

2기작 1본 24 4. 7 8. 1 42 83 6 25 44 25
( 반비) 2본 25 4. 2 8. 7 33 70 8 21 40 30

평균 25 4. 5 8. 4 37 76 7 23 42 28
LSD0 . 05 ns ns 0. 46 ns ns ns ns ns ns

협장은 1기작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협의 품질에 있어서는 저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작기 모두에서 주당본수 처리에 의한 생협의 품질과

수량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2- 42. 풋콩 2기작 간의 협 품질 및 풋콩수량의 비교( 99)

구분 주당본수 협장 협폭 풋콩백립중 협수/ 500g 풋콩수량

1립협 2- 3립협

( cm) ( mm) ( g) ( 개/ 500g) ( kg/ 10a)
1기작 1본 5. 9 12. 2 87 148 128 1073

( 표준비) 2본 5. 8 13. 3 83 153 149 1297
평균 5. 9 12. 7 85 151 138 1185

LSD0 . 05 ns ns ns ns ns ns
2기작 1본 5. 1 13. 0 78 196 60 371

( 반비) 2본 5. 0 13. 2 82 182 85 480
평균 5. 1 13. 1 80 189 72 426

LSD0 . 05 ns ns ns ns ns ns

그림4는 1999년도에 경북 청송에서 수행된 양질 풋콩생산을 위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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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밀도의 노지시험과 비닐 하우스 내에서 단작과 이모작 시험의 상품수량

성을 평균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시험장소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잡초방제,

병충해 방제 및 물관리 등의 세밀한 재배관리의 부족으로 노지재배와 비닐

하우스 이모작에서의 수량이 602kg/ 10a와 426kg/ 10a로 다소 낮음을 나타내

었지만, 풋콩 파종기와 수확기 및 출하시기를 고려할 때 노지에서의 1회 재

배보다는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2기작 작부체계 도입시 총 생산량의 증가와

단경기 풋콩 공급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림4. 작부방식에 따른 상품수량의 비교(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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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결과 요 약

가. 냉동용 풋콩 적품종 선발을 위하여 국내 육성 계통과 대만 및 일본에

서 도입된 계통들의 특성 및 국내 적응성을 검토한 결과, 생산성이 높고 품

질이 우수한 GC89019- 1- 1, AGS348 등 대만 계통들과 국내 육성 계통으로서

SS92414- 126- 2- 3 등 중 ·만생종 계통들을 선발하였다.

나. 생산 지대의 고도( 해발 150m, 250m, 400m) 별 풋콩의 생육 및 수량성

을 검토한 결과 풋콩의 생산은 해발 400m 지대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품

질도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국내 도입육종 품종인 석량풋콩은 일본 품종

인 미원에 비하여 수량성 및 품질 면에서 우수하였다.

다. 단경기 풋콩의 출하를 위한 비닐하우스내 풋콩+풋콩의 2기작 시험 결

과 그 가능성이 인정되었으며, 수량은 후작시 감소되었으나 품질은 우수하

였다. 노지재배시 적정 재식밀도는 50 ×20cm, 1주 1본에서 풋콩의 품질과

수량성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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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냉동 및 예냉 풋콩 품질 평가

제 1 절 서 설

풋콩은 두과작물로 풋완두나 풋강남콩과 같이 살짝 익혀 식용으로 이용

하는데 냉동기술의 발달로 냉동 저장하여 연중 어느 때라도 먹을 수 있으며

고소한 맛과 영양성분이 풍부한 고부가가치 채소류의 일종으로 최근에 들어

국민 식생활 양식의 향상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국내

풋콩 생산량은 2, 500톤/ 250ha정도이며 대부분 내수용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미흡한 품질관리로 인하여 낮은 등급의 수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풋콩으로 사용하는 콩은 녹색기( R6 s t age) 에서 황숙기( R7 s t age) 에 있는

꼬투리로 호흡 등 대사작용이 높은 미숙한 생협으로서 7월초순부터 8월초순사

이에 익는 풋콩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풋콩의 관한 연구로는 수확시기, 녹색의 정도, 깍지모양, 병충해 유무 등의

조절과 고품질 풋콩을 유지하기 위한 수확후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增田亮一

1994, Chen et al 1991, Ryi chi 1991, Yos hi nor i 1991, Anna 1990) 가 진행

되었으며 Toppi ng( 1973) 은 신선도 유지 및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수확후 예

냉처리를 실시함으로서 풋콩의 품온을 낮추고 호흡 및 증산작용을 억제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ai r cool i ng과 i ce wat er 를 이용하여

풋콩을 예냉처리하고 있으며( Ever s an & Geens on 1987, Yas uhr i o 1991) , C A

저장법을 이용한 장기저장방법에 관한 연구( Hender son & Buescher 1997,

Tsay & Sheu 1991) 가 진행되었고 국내에서는 신선 채소류의 예냉기술개발

( 趙등 1993) 과 포장재를 이용한 풋콩저장에 관한 연구( 송등 1966) 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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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지만 진공예냉에 의한 풋콩의 지대별 및 포장재를 이용한 저장특성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풋콩의 상품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공예

냉기술과 풋콩의 냉동기술을 개발하고 신선도유지와 고품질화 및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장방법에 따른 저장중 품질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배

지대의 고도별( 400m, 250m, 150m) 로하여 97년에 생산지대별 예냉풋콩의 품

질과 98년에 지대별 풋콩을 냉동 처리하여 4개월 저장후 품질을 조사하였고

99년 하우스를 이용한 풋콩의 1기작의 품질과 노지재배의 품질을 비교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제 2 절 재료 및 방 법

<시험 1> 생 산 지대 별 예 냉 용 풋 콩 품 질검 정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1997년 경북 청송에서 생산지대의 고도( 400m 수

락, 250m 화목, 150m 안덕) 별로 수확한 미원과 석량풋콩을 줄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꼬투리만 시료로 사용하였다. 선별된 시료는 진공예냉( vacuum

pr ecool i ng) 을 실시한후 무포장, PE( pol yet hyl ene f i l m) , AF( ant i l f og f i l m)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하고 상온과 저온( 0 ∼2%) 저장고에서 저장하면서 중량

감모율, 경도, 색, 비타민C 등의 경시적인 변화의 조사와 식미를 조사하였다.

시험구는 처리방법에 따라 무예냉무포장, 무예냉PE, 무예냉AF, 진공예냉

무포장, 진공예냉PE, 진공예냉AF로 하였다. 각 처리별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

감모율은 초기 무게와의 비로 계산하였으며 경도는 t ext ur e anal ys er

( TA- XD2) 로 표피를 제거한 후 직경 2㎜ pr ober 로 측정하였다. 색은 col or

and col or di f f er ence met er ( TC- 1500MC) 로 밝기인 L값과 Mus el l 표색의 hue

값으로 껍질의 표면색을 측정하였으며, vi t - C는 2. 4- di ni t r ophenyl hydr azi ne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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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54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고, 식미검정은 비교평가법으로

하였다.

<시험 2> 냉 동 풋콩 의 품 질 평가 시 험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1998년 경북 청송에서 생산지대의 고도( 400m 수

락, 250m화목, 150m안덕) 별로 수확된 미원과 석량풋콩을 줄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꼬투리만 시료로 사용하였다. 선별된 시료인 미원과 석량풋콩

에 대한 s t eam bl anchi ng 조건은 105 ℃ 스팀으로 2분간 처리하였고,

bl anchi ng 조건은 100 ℃의 비등수에서 2분간 처리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30

×15㎝ 크기의 PE( pol yet hyl ene f i l m) , AF( Ant i f og f i l m) 필름 주머니에

300g정도씩 넣은 후 완전밀봉하여 - 70 ℃ 초저온 냉동고에서 24시간 동결시

킨 후 꺼내어 다시 - 20 ℃ 냉동저장고에 저장하였다. 해동방법은 - 20 ℃ 냉

동저장고에서 꺼내어 비등수( 가열해동) 에서 2분간 데치기 하는 방법, 냉수

에 10분간 넣은 후 꺼내는 냉수해동방법과 0 ∼1 ℃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실

온에 2시간 놓아두는 방법( 실온해동) 의 3가지를 실시하였다.

경도는 t ext ur e anal ys er ( TA- XD2) 로 표피를 제거후 직경 2㎜ pr obe로 측정

하였으며 색은 col or and col or di f f er ence met er ( TC- 1500MC) 로 껍질의 표

피색을 측정하였다. Vi t - C는 2. 4- di ni t r ophenyl hydr azi ne 법에 따라 540㎚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관능검사는 4개월 저장후의 해동된 풋콩에 대하여 실시

하였으며 비교평가법으로 조사하였다.

<시험 3> 수 출 용 생 협 풋 콩 의 품 질 검 정

본 시험에 사용된 시료는 1999년 경북 청송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재배된 석량풋콩을 7월 22일 수확한 것과 노지재배한 풋콩을 8월 20일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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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2기작 풋콩재배 시료는 10월 8일에 수확하여

각각 줄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였고 꼬투리만 시료로 사용하였다.

선별된 시료는 무포장과 PE( pol yet hyl ene f i l m) 포장재를 이용하여 상온과

저온( 0 ∼2 ℃) 저장고에서 저장하면서 저장기간동안 중량감모율, 경도, 색

등 경시적인 변화를 조사하였다.

처리별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감모율은 초기무게와의 비로 계산하였으며 경도는

t ext ur e anal yser ( TS- XD2) 로 표피를 제거한 후 직경 2㎜ pr obe로 측정하였으며

색은 col or and col or di f f er ence met er ( TC- 1500MC) 로 표피색을 측정하였다.

현재 하우스를 이용한 2기작 재배시험은 수행중에 있다.

제 3 절 결과 및 고 찰

<시험 1> 생 산 지대 별 예 냉 용 풋 콩 품 질검 정

1. 진공예냉( vacuum pr ecool i ng) 에 따른 풋콩의 품온변화

풋콩의 수확시 28 ∼30 ℃정도되는 품온을 4 ∼5 ℃로 낮추기 위한 진공예냉

방법에 따른 품온변화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 ∼80분정도 소요되었

다. 따라서 풋콩의 품온을 빠른 시간내에 낮추기 위해서는 진공예냉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2. 풋콩 생산지대별 꼬투리 낱알비교

생산지대별로 미원과 석량풋콩의 낱알비교는 표 3- 1에서와 같이 미원의

경우 400m 지대에서 3알이 53. 5%로 250m 46. 2%, 150m 39. 6%로 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는 반면 2알내지 1알은 지대가 낮을수록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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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량풋콩의 경우는 250m∼150m 지대에서 3알이 55. 6 ∼56. 6%로 400m지대보

다 많았으며 2알∼1알은 250m 지대와 150m 지대에서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대별로 보았을 때 미원, 석량풋콩 모두 250m이상 지대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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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미원 및 석량풋콩의 재배지대별 꼬투리 낱알비교

( 단위 : %)

재배지대의

고도

( m)

미 원 석량풋콩

3알 2알 1알 3알 2알 1알

400 53. 5 38. 9 7. 6 50. 3 47. 2 2. 5

250 46. 2 42. 6 11. 2 56. 6 41. 4 2. 0

150 39. 6 47. 8 12. 6 55. 6 41. 2 3. 0

3. 풋콩의 생산지대별 입형비교

재배지대별로 미원과 석량풋콩의 입형 비교결과는 표 3-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껍질을 포함한 길이의 경우 고도 400m지대에서 두 품종을 비교한 것은

미원보다는 석량풋콩이 더 긴 결과를 보였다. 고도 250m, 150m 지대의 경우

에서도 길이나 폭이 모두 석량풋콩이 크게 나타났으며 미원 알콩의 경우는 길

이나 폭은 지대가 낮은쪽이 더 컸으며 석량풋콩은 250m 지대에서 협피 포함

한 경우 길이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알콩의 경우에 있어서 길이나

폭은 지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입형비교결과 미원과 석량풋콩 모

두 250m 지대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 90 -



표 3- 2 풋콩의 생산지대별 입형비교

( 단위 : ㎜)

재배지대의

고도

( m)

미 원 석 량 풋 콩

피 포 함 알 콩 피 포 함 알 콩

장 폭 장 폭 장 폭 장 폭

400 54. 8 12. 0 14. 2 9. 7 58. 9 12. 9 16. 0 10. 5

250 55. 2 12. 3 14. 7 9. 9 60. 6 13. 2 15. 7 10. 6

150 56. 7 12. 1 14. 9 10. 1 58. 8 13. 0 15. 1 10. 6

4. 풋콩 저장중 중량감모율

무예냉과 진공예냉을 실시한후 포장재별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감모율 변화는

표 3-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냉 및 포장방법 그리고 생산지대별에 관계없

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포장의 경우는

생산지대별에 관계없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모율의 증가가 컸다.

PE와 AF포장은 저장 18일까지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는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예냉과 비교해보면 무예냉의 감모율이 컸다. 포장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무포장이 큰 감모율을 보였는데 저장초기부터 증가하여

24일째 미원 경우 고도 400m 생산지대에서 무예냉 17. 18%, 예냉은 18. 21%,

250m 지대에서는 각각 20. 58%, 15. 74%였고 150m 지대에서는 각각 21. 01%,

14. 68%였다. 석량풋콩의 경우 400m 지대에서 무예냉 17. 08%, 예냉 16. 08%,

250m 지대는 16. 24%, 14. 4%, 150m 지대에서는 19. 37%, 20. 37%의 감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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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PE와 AF포장의 경우 저장 18일째 미원의 경우 고도 400m 지대에서는 무예냉

PE 1. 14%, AF 1. 16%, 진공예냉은 각각 0. 95 ∼1. 04%였으며 석량풋콩은 무예냉

PE 0. 95%, AF 1. 04% 진공예냉은 각각 0. 75%, 0. 89%였으며 250m 지대나 150m

지대에서 생산된 두 품종 모두 PE포장이나 AF포장 무예냉이나 예냉 모두

지대별 감모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풋콩의 중량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냉각공기와의 접촉여부, 냉각공기의

상대습도, 풋콩의 호흡, 증산, 후숙작용 등으로 이들 요인을 잘 조절해야만

품질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본 실험조건에서 중량감모율의 차이는 예

냉처리에 의한 풋콩의 생리작용조절과 포장방법에 따른 수분의 이탈여부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5. 풋콩저장중 경도변화

진공예냉 및 포장재별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는 표 3- 4에서와 같이

예냉조건에서의 무포장의 경우는 생산지대별과 품종에 관계없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를 보였지만 PE와 AF포장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

이었다.

예냉방법별로 비교해보면 무예냉의 경우 고도 400m 지대에서 생산된 미원

무포장의 경우는 저장 24일째에 저장 1일에 비해 116g/ ø2㎜의 증가를 보였

다. 석량풋콩의 경우 무포장은 42g/ ø2㎜ 증가를 보였고 PE와 AF포장은 각

각 41g/ ø2㎜, 98g/ ø2㎜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예냉의 경우 고도 400m 지대의 미원 무포장 경우 저장 24일째에 저장 1일

에 비하여 471g/ ø2㎜ 증가를 보였으나 PE와 AF포장은 각각 330g/ ø2㎜,

133g/ ø2㎜의 감소를 보였다. 석량풋콩의 경우 무포장은 203g/ ø2㎜의 증가를

보였으며 PE와 AF포장은 각각 493g/ ø2㎜, 544g/ ø2㎜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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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풋콩의 생산지대 고도별 저장중 감모율 ( 단위 : %)

고도
( m)

품종
예 냉
방 법

포 장
방 법

저 장 기 간 (일)
0 6 12 18 24 30

400

미원

무예냉

무포장 0 5. 89 10. 09 13. 73 17. 18 24. 15
PE 0 0. 14 0. 40 1. 14 4. 98 9. 85
AF 0 0. 15 0. 48 1. 16 5. 01 10. 01

예 냉

무포장 0 4. 56 8. 93 13. 44 18. 21 25. 49
PE 0 0. 12 0. 34 0. 95 4. 48 8. 63
AF 0 0. 13 0. 45 1. 04 5. 16 9. 69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0 5. 25 9. 51 14. 51 17. 08 21. 60
PE 0 0. 12 0. 35 0. 95 4. 75 8. 45
AF 0 0. 13 0. 69 1. 04 4. 83 9. 14

예 냉

무포장 0 5. 72 8. 97 13. 29 16. 08 19. 09
PE 0 0. 11 0. 28 0. 75 3. 96 7. 63
AF 0 0. 12 0. 34 0. 89 4. 07 8. 23

2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0 5. 55 10. 44 16. 59 20. 58 25. 61
PE 0 0. 15 0. 43 1. 16 5. 00 9. 98
AF 0 0. 16 0. 50 1. 20 5. 21 10. 14

예 냉

무포장 0 4. 30 5. 94 10. 12 15. 74 21. 59
PE 0 0. 12 0. 35 0. 97 4. 50 8. 98
AF 0 0. 13 0. 51 1. 25 5. 47 9. 87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0 5. 54 9. 15 13. 38 16. 24 20. 16
PE 0 0. 13 0. 35 0. 98 4. 77 8. 51
AF 0 0. 13 0. 40 1. 06 4. 85 9. 17

예 냉

무포장 0 4. 42 7. 90 12. 04 14. 43 19. 88
PE 0 0. 11 0. 30 0. 77 3. 96 7. 76
AF 0 0. 12 0. 34 0. 90 4. 09 8. 42

1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0 4. 28 8. 35 14. 93 21. 01 28. 57
PE 0 0. 15 0. 43 1. 16 5. 04 10. 06
AF 0 0. 17 0. 50 1. 18 5. 23 10. 16

예 냉

무포장 0 5. 05 7. 91 11. 22 14. 68 20. 38
PE 0 0. 14 0. 37 1. 04 4. 53 9. 04
AF 0 0. 15 0. 50 1. 30 5. 50 10. 01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0 6. 47 9. 75 16. 72 19. 37 21. 24
PE 0 0. 13 0. 40 0. 99 4. 78 8. 63
AF 0 0. 14 0. 45 1. 17 4. 85 9. 26

예 냉

무포장 0 6. 59 10. 67 15. 86 20. 37 24. 46
PE 0 0. 11 0. 31 0. 88 4. 85 9. 26
AF 0 0. 12 0. 35 0. 92 4. 10 9. 28

※ 저장입고일 : 미원 : 97. 8. 16, 석량풋콩 : 97.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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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풋콩의 생산지대 고도별 저장중 경도변화 ( 단위 : g/ ø2㎜)

고도
( m)

품종
예 냉
방 법

포 장
방 법

저 장 기 간 ( 일)

0 6 12 18 24 30

400

미원

무예냉

무포장 1643 1693 1628 1766 1759 2261
PE ″ 1671 1637 1535 1530 1523
AF ″ 1688 1635 1611 1531 1525

예 냉

무포장 1643 1666 1763 1787 1801 2114
PE ″ 1768 1628 1572 1466 1313
AF ″ 1643 1653 1548 1513 1510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2067 1806 1894 2059 2109 2270
PE ″ 2058 2044 2040 2026 2018
AF ″ 2053 2034 2061 1969 1923

예 냉

무포장 2067 1674 1826 1987 2137 2139
PE ″ 2514 2149 2075 1878 1574
AF ″ 2206 2167 2086 1789 1523

2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1669 1783 1803 1865 1897 1907
PE ″ 1588 1521 1523 146 1470
AF ″ 1562 1531 1520 1530 1530

예 냉

무포장 1669 1620 1658 1748 1830 1882
PE ″ 1722 1619 1638 1562 1560
AF ″ 2000 1838 1623 1580 1462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2351 2273 2309 2438 2756 2268
PE ″ 2219 2548 2502 2372 2326
AF ″ 2826 2556 2461 2388 2188

예 냉

무포장 2351 2094 2141 2328 2530 2732
PE ″ 2348 2336 2319 2163 2088
AF ″ 2794 2646 2515 2408 2266

1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1691 1925 2060 2093 2192 2234
PE ″ 1791 1729 1682 1494 1387
AF ″ 1699 1672 1637 1487 1484

예 냉

무포장 1691 2185 2192 2182 2394 2487
PE ″ 1690 1681 1750 1663 1564
AF ″ 1672 1629 1590 1544 1451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2186 2134 2412 2545 2674 2862
PE ″ 2196 2170 2164 2137 2102
AF ″ 2180 2165 2154 2130 2098

예 냉

무포장 2186 2052 2348 2501 2896 3144
PE ″ 2145 2121 2093 2154 2010
AF ″ 2150 2137 2099 215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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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50m 지대와 150m 지대에서 생산된 두 품종 풋콩 모두 400m 지대에서

생산된 풋콩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예냉방법별 경도차이를 살펴보면

포장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무포장의 경우 예냉이 PE나 AF 모두

많은 감소를 보였으며 무예냉이 작은 감소를 보였다.

이렇게 무포장의 경우 경도가 증가하는 것은 냉각공기에 노출되고 냉각공기중의

수분이 냉각기에 응축동결 되므로서 냉각공기의 상대습도가 낮아져 풋콩으로

부터 공기중으로 수분의 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풋콩이 건조됨으로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6. 풋콩저장중 색의 변화

풋콩의 각 처리별 저장기간에 따른 밝기인 L값과 생상인 hue값은 표 3- 5

와 표 3-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의 변화에 대한 것을 표 3- 5에서 살펴보면 저장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볼 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생산지대별로 볼 때는 400m 지대의 경우 품종과 예냉에 관계없이 무포장의

경우는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PE포장 AF포장의 감소폭은 무포장에

비해 적은 감소를 보였다. 품종간에 있어서는 미원이 예냉에 관계없이 석량

풋콩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250m 지대와 150m 지대에서 생산된 두

품종도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무포장의 경우는 PE포장이나 AF포장보

다 감소폭이 컸다. 체적으로 밝기인 L값을 보았을때 두 품종 모두 400m 지

대에서 재배된 것이 250m 지대와 150m 지대에서보다 예냉이나 포장재 모두 감

소폭이 적이 더 밝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산지대별로 재배된 풋콩을 처리별 저장중 표피색의 변화인 hue값을 나타낸

것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피색이 급격히

퇴색하여 400m 지대에서 재배된 미원과 석량풋콩의 예냉방법에 의한 색상변화

- 95 -



는 미원의 경우 무예냉 무포장은 저장 18일만에 입고시 4. 19GY에서 0. 59GY

로 변하였으며 석량풋콩은 4. 56GY에서 0. 48GY로 변하였다. 한편 포장재별 색상

변화도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풋콩의 표피색이 점진적으로 변하기 시작

하였는데 PE필름포장과 AF필름포장 경우 24일까지도 GY( 녹황색) 을 유지하였

다. 250m나 150m 지대에서 재배된 두 품종 모두 예냉에 관계없이 색상변화

가 있었으며 무포장의 경우 모두 저장 12 ∼18일까지 녹황색( GY) 을 어느정도

유지하였으며 PE포장 AF포장 24일까지 유지하였다. 또한 품종별 생산지대별

로 볼때는 녹황색을 유지하는 기간은 큰 차이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7. 풋콩저장중 Vi t - C의 변화

생산지대별 풋콩의 Vi t - C 변화는 표 3-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400m 지대에서 생산된 미원의 경우 수확후 22. 3

㎎% 함량을 보이던 것이 저장 24일에는 무예냉무포장, PE 및 AF가 7. 3

㎎%∼9. 6㎎%로 감소하였고 예냉의 경우 7. 4㎎%∼10. 4㎎% 감소를 보였다. 석

량풋콩의 경우 무예냉무포장, PE 및 AF가 7. 7㎎%∼9. 6㎎% 감소였으며 예냉의

경우 8. 2㎎%∼10. 1㎎%로 미원보다는 감소폭이 적었다. 250m 지대나 150m 지

대에서 생산된 두 품종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예냉방법별로는 무예냉

이 큰 감소를 나타냈으며 진공예냉이 작은 감소를 보였지만 예냉방법별 그리

고 포장재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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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풋콩의 생산지대 고도별 저장중 색( L- val ue) 변화

고도
( m) 품종

예 냉
방 법

포 장
방 법

저 장 기 간 ( 일)

0 6 12 18 24 30

400

미원

무예냉

무포장 37. 79 34. 24 35. 10 30. 70 31. 88 32. 89
PE 36. 76 35. 89 34. 01 32. 96 33. 67 34. 70
AF 39. 00 36. 82 38. 15 35. 68 39. 91 38. 04

예 냉

무포장 37. 28 36. 67 34. 45 32. 24 33. 26 30. 32
PE 39. 17 36. 66 37. 02 36. 13 35. 13 35. 72
AF 38. 66 37. 21 36. 63 37. 17 37. 34 35. 31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40. 18 37. 62 37. 82 37. 08 37. 21 35. 32
PE 37. 68 37. 99 36. 28 41. 14 36. 64 35. 14
AF 38. 60 38. 66 38. 94 37. 88 38. 27 37. 69

예 냉

무포장 39. 01 39. 09 36. 06 37. 38 34. 14 33. 96
PE 41. 71 40. 53 39. 79 41. 18 41. 82 40. 69
AF 40. 53 39. 67 37. 29 40. 91 39. 12 38. 15

2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38. 95 37. 74 35. 26 32. 70 32. 78 31. 73
PE 42. 46 39. 07 38. 70 38. 52 41. 19 39. 07
AF 40. 39 35. 03 39. 97 39. 21 40. 81 39. 15

예 냉

무포장 44. 35 36. 54 38. 74 37. 81 37. 39 37. 05
PE 38. 96 37. 01 38. 81 36. 63 38. 20 36. 56
AF 41. 18 39. 90 38. 31 36. 20 40. 69 40. 20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41. 76 40. 74 37. 78 38. 91 38. 77 35. 45
PE 42. 47 41. 39 39. 32 42. 10 41. 54 40. 26
AF 42. 43 40. 75 40. 02 39. 81 39. 69 39. 57

예 냉

무포장 40. 92 39. 85 38. 91 39. 86 35. 66 34. 37
PE 40. 84 41. 57 39. 52 43. 19 39. 26 38. 45
AF 41. 42 40. 62 38. 99 41. 78 39. 96 38. 27

1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39. 63 35. 53 34. 72 34. 31 33. 90 33. 65
PE 41. 50 39. 55 39. 01 38. 71 38. 21 37. 23
AF 39. 39 37. 38 35. 70 36. 91 35. 57 35. 03

예 냉

무포장 41. 01 40. 78 39. 56 35. 80 35. 14 35. 26
PE 37. 86 37. 29 38. 61 37. 85 35. 85 35. 28
AF 40. 20 37. 41 36. 78 36. 16 35. 57 35. 28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38. 00 36. 29 35. 14 35. 64 35. 14 32. 66
PE 41. 64 39. 66 39. 30 42. 39 35. 85 38. 17
AF 41. 80 39. 63 38. 10 40. 92 37. 34 39. 26

예 냉

무포장 41. 07 38. 36 37. 62 37. 67 35. 47 33. 26
PE 39. 28 40. 51 39. 51 38. 97 37. 21 37. 14
AF 40. 00 39. 13 35. 52 35. 58 36. 97 3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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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풋콩의 생산지대 고도별 저장중 색차( hue- val ue) 변화

고도
( m)

품종
예 냉
방 법

포 장
방 법

저 장 기 간 ( 일)

0 6 12 18 24 30

400

미원

무예냉

무포장 4. 19GY 4. 29GY 2. 72GY 0. 59GY 8. 88Y 4. 92Y
PE 4. 76GY 4. 15GY 2. 75GY 1. 70GY 0. 65GY 9. 11Y
AF 4. 39GY 3. 72GY 2. 66GY 1. 23GY 0. 78GY 7. 47Y

예 냉

무포장 4. 67GY 3. 96GY 2. 75GY 0. 24GY 7. 59Y 5. 19Y
PE 4. 55GY 4. 12GY 4. 83GY 2. 74GY 0. 89GY 7. 40Y
AF 4. 14GY 3. 66GY 3. 53GY 1. 56GY 1. 21GY 6. 42Y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4. 56GY 2. 96GY 2. 60GY 0. 48GY 9. 75Y 5. 64Y
PE 5. 08GY 4. 19GY 3. 28GY 0. 56GY 0. 26GY 7. 67Y
AF 4. 33GY 3. 09GY 2. 08GY 1. 50GY 9. 33Y 7. 56Y

예 냉

무포장 3. 94GY 2. 82GY 1. 44GY 9. 25Y 7. 88Y 5. 40Y
PE 4. 29GY 3. 99GY 2. 66GY 1. 22GY 0. 60GY 0. 24GY
AF 4. 48GY 3. 69GY 2. 29GY 1. 78GY 9. 43Y 6. 56

2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4. 27GY 3. 41GY 1. 49GY 9. 60Y 6. 13Y 4. 58Y
PE 3. 42GY 2. 99GY 1. 49GY 0. 99GY 0. 28GY 6. 06Y
AF 3. 48GY 3. 45GY 1. 91GY 0. 80GY 0. 25GY 7. 59Y

예 냉

무포장 3. 49GY 3. 45GY 0. 93GY 8. 86Y 6. 08GY 5. 11Y
PE 3. 40GY 1. 97GY 1. 85GY 0. 80GY 0. 60GY 4. 79Y
AF 3. 91GY 3. 06GY 2. 42GY 1. 39GY 0. 49GY 7. 77Y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4. 20GY 3. 29GY 2. 30GY 0. 61GY 7. 17Y 4. 81Y
PE 3. 98GY 3. 19GY 1. 88GY 0. 68GY 0. 40GY 3. 16Y
AF 4. 32GY 3. 11GY 2. 21GY 0. 44GY 9. 24Y 6. 36Y

예 냉

무포장 4. 65GY 3. 14GY 2. 52GY 0. 94GY 7. 24Y 5. 09Y
PE 4. 35GY 3. 55GY 2. 07GY 1. 36GY 0. 77Y 9. 81Y
AF 4. 37GY 3. 30GY 1. 85GY 0. 94GY 9. 45Y 6. 84Y

1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4. 31GY 4. 12GY 1. 46GY 0. 21Y 6. 44Y 5. 54Y
PE 3. 65GY 3. 00GY 1. 53GY 1. 52GY 0. 05GY 6. 84Y
AF 4. 47GY 4. 05GY 2. 36GY 1. 01GY 9. 16Y 7. 63Y

예 냉

무포장 3. 74GY 3. 29GY 1. 43GY 8. 53Y 6. 21Y 4. 85Y
PE 4. 08GY 3. 83GY 3. 14GY 2. 14GY 1. 37GY 0. 23GY
AF 4. 18GY 2. 84GY 1. 22GY 0. 82GY 8. 72Y 5. 10Y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4. 64GY 2. 87GY 1. 79GY 9. 43Y 8. 11Y 4. 98Y
PE 5. 14GY 4. 15GY 3. 42GY 2. 58GY 0. 45GY 3. 87Y
AF 4. 40GY 2. 59GY 1. 76GY 1. 83G 0. 27GY 9. 11Y

예 냉

무포장 4. 41GY 2. 92GY 2. 12GY 0. 73GY 8. 58Y 5. 24Y
PE 4. 62GY 3. 23GY 2. 89GY 1. 04GY 0. 49GY 4. 09Y
AF 4. 26GY 2. 99GY 2. 17GY 1. 57 0. 38GY 8. 2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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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생산지대 고도별 풋콩 저장중 비타민 C 변화 ( 단위 : ㎎%)

고도
( m)

품종
예 냉
방 법

포 장
방 법

저 장 기 간 ( 일)

0 6 12 18 24 30

400

미원

무예냉

무포장 22. 3 19. 4 14. 3 10. 3 7. 3 3. 6
PE ″ 20. 2 17. 2 12. 6 9. 6 7. 3
AF ″ 20. 2 16. 7 11. 7 8. 2 5. 9

예 냉

무포장 ″ 19. 8 15. 6 11. 1 7. 8 4. 7
PE ″ 20. 7 17. 5 13. 2 10. 4 8. 5
AF ″ 20. 5 17. 1 12. 4 9. 5 7. 6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23. 1 19. 5 15. 9 11. 7 7. 7 3. 0
PE ″ 20. 0 17. 1 13. 1 9. 6 6. 7
AF ″ 20. 1 16. 8 12. 3 9. 1 5. 1

예 냉

무포장 23. 1 19. 8 16. 2 12. 1 8. 2 3. 6
PE ″ 20. 2 17. 5 13. 4 10. 1 7. 6
AF ″ 20. 5 17. 2 12. 1 8. 2 3. 6

2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22. 8 19. 7 14. 8 10. 6 7. 2 3. 4
PE ″ 20. 5 17. 2 12. 6 9. 7 7. 3
AF ″ 20. 4 16. 5 11. 5 8. 4 5. 8

예 냉

무포장 22. 8 20. 1 15. 6 11. 5 7. 8 4. 3
PE ″ 20. 7 17. 9 13. 3 10. 4 8. 7
AF ″ 20. 6 17. 4 12. 4 9. 8 7. 6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22. 9 19. 2 16. 2 11. 5 7. 5 3. 5
PE ″ 20. 0 17. 3 13. 3 9. 5 6. 8
AF ″ 20. 3 17. 1 12. 3 9. 2 5. 4

예 냉

무포장 ″ 19. 7 16. 5 12. 5 8. 7 3. 7
PE ″ 20. 0 17. 7 13. 5 10. 5 7. 5
AF ″ 20. 3 17. 6 13. 2 9. 9 7. 5

150

미원

무예냉

무포장 23. 1 19. 9 14. 8 10. 7 7. 9 3. 9
PE ″ 20. 5 17. 8 13. 1 10. 3 7. 5
AF ″ 20. 4 17. 2 12. 0 8. 8 6. 1

예 냉

무포장 23. 1 20. 1 15. 9 11. 5 8. 2 4. 9
PE ″ 20. 9 18. 1 13. 8 11. 1 8. 8
AF ″ 20. 7 17. 7 12. 6 10. 2 7. 7

석량

풋콩

무예냉

무포장 23. 4 19. 7 16. 2 11. 7 7. 9 3. 2
PE ″ 20. 2 17. 3 13. 3 10. 0 6. 8
AF ″ 20. 4 17. 1 12. 5 9. 3 5. 5

예 냉

무포장 23. 4 20. 3 16. 4 12. 3 8. 5 3. 8
PE ″ 20. 1 17. 9 13. 7 10. 3 7. 7
AF ″ 20. 8 17. 5 12. 6 10. 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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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풋콩의 생산지대별 관능검사

두 품종의 풋콩을 PE포장으로 1개월 저장후 bl anchi ng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3-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원이나 석량풋콩 모두 400m 지

대에서 생산된 것이 단맛, 고소한맛 모두가 250m나 150m 지대에서 생산된

풋콩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인 기호도면에서도 400m 지대에서

생산된 두 품종이 모두 좋았다는 평점을 받았다.

표 3- 8 풋콩의 생산지대별 관능검사( PE포장) ( 단위 : 점수)

구 분

미 원 석 량 풋 콩

400m 250m 100m 400m 250m 100m

단 맛 5. 4 5. 0 4. 6 5. 8 5. 2 4. 8

고소한맛 6. 0 5. 2 5. 0 5. 4 5. 0 5. 0

비 린 맛 3. 8 3. 2 3. 0 3. 6 3. 4 3. 2

경 도 5. 7 5. 5 4. 8 5. 8 5. 6 5. 4

기 호 도 5. 2 4. 7 4. 4 5. 2 4. 8 4. 6

※ 아주좋다 : 9, 좋다 : 7, 보통 : 5, 나쁘다 : 3, 아주나쁘다 : 1

<시험 2> 냉 동 풋콩 의 품 질 검정

1. 생협 풋콩의 일반성분

생협 풋콩의 생산지대별 일반성분은 표 3-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분의 경

우 생산지대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수분에서 석량풋콩보다는 미원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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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백의 경우 품종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생산지대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석량풋콩이 미원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석량풋콩은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제일 높았고, 미원은 250m 지대에서 생산된 것

이 높았다. 당의 경우는 생산지대별, 품종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Vi t - C도

지대별, 품종간 차이가 없었다.

표 3- 9 생협풋콩의 일반성분 ( 단위 : %)

고도( m) 품 종 수 분 조지방 조단백 당 Vi t - C ( mg%)

400
미 원 66. 21 3. 31 9. 05 15. 72 22. 5

석량풋콩 65. 42 3. 54 9. 99 15. 98 23. 5

250
미 원 66. 44 3. 36 9. 17 15. 78 23. 0

석량풋콩 64. 71 3. 55 9. 92 15. 83 23. 1

150
미 원 66. 37 3. 21 9. 26 15. 72 23. 2

석량풋콩 64. 35 3. 56 9. 90 15. 92 23. 3

2. 생산지대별 생협 풋콩의 물리적 특성

생협 풋콩의 생산지대별 물리적특성은 표 3- 10에서와 같이 백립중에 있어서

는 생산지대별에서 석량풋콩이 91. 3g∼98. 0g 이었으며 미원은 77. 6g∼81. 9g이

었다.

석량풋콩은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무거웠고 미원은 15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무거웠다. 입장에 있어서 석량풋콩이 미원보다 약간 길었

으며 400m 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이 62. 8mm로 가장 길었으며 250m 지대,

150m 지대 생산 순이었다. 미원은 석량풋콩과는 반대로 150m 지대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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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길었으며 250m, 400m 지대 생산 순 이었다.

경도에 있어서는 400m 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이 2884g/ ø2mm로 가장 단

단하였으며 그 다음이 250m지대 , 150m지대 순이었다. 미원은 25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2037g/ ø2mm로 단단하였으며 그 다음이 400m지대, 150m 지대

생산순이었다.

색에 있어서 밝기인 L값은 석량풋콩의 경우 400m지대에서 59. 06으로 가장

밝았으며 a값인 녹색정도에 있어서도 - 14. 64로 녹색이 진하였으며 밝기인

L값이나 녹색인 a값의 경우는 250m 생산지대, 150m 지대순이었다.

미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400m 생산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 두 품종 모두 250m지대 이상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10. 생산지대별 생협풋콩 백립중 입장, 입폭, 경도 색차

고도

( m)

백립중

( g)

입 장

( mm)

입 폭

( mm)

경 도

( g/ ø2mm)

색 차

L a b

400
미원 77. 6 57. 3 12. 6 1672 53. 84 - 13. 58 37. 30

석량† 98. 0 62. 8 13. 9 2884 59. 06 - 14. 64 37. 37

250
미원 58. 4 58. 4 12. 5 2037 52. 62 - 11. 29 36. 90

석량 59. 4 59. 4 13. 5 2620 55. 45 - 12. 81 35. 35

150
미원 60. 8 60. 8 12. 9 1645 51. 80 - 12. 62 37. 56

석량 61. 7 61. 7 13. 8 2480 53. 76 - 12. 67 36. 24

† 석량풋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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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동풋콩의 해동방법에 따른 변화

St eam bl anchi ng 및 bl anchi ng 처리후 - 20℃에서 4개월 저장후 해동방법에

따른 변화를 표 3-11에서 보는바와 같이 st eam bl anchi ng을 실시하여 포장 저장

후 해동방법에 따른 변화는 생산지대별, 포장재별 품종간에 있어서 경도 변

화를 보면 두 품종 모두 비등수를 이용한 해동보다는 냉수를 이용한 해동

풋콩이 더 단단하였으며 품종별로는 미원보다 석량풋콩이 더 단단함을 알

수 있었다.

석량풋콩은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250m, 150m 지대에서 생산된 것보

다 더 단단함을 나타냈으며 미원은 지대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250m 지대에서 생산되어 PE와 AF 포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400m, 150m 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풋콩 꼬투리 녹색인 a값은 400m 지대에서 생산된 미원의 PE포장중 냉수로

해동한 것이 - 12. 58로 짙은 녹색을 나타내었으며 석량은 250m 지대에서 생

산된 것이 PE포장 냉수로 해동한 것이 - 12. 45로 짙은 녹색을 나타내어 두

품종 모두 전 생산지대에서 녹색을 나타내어 품종간 포장재간 또한 해동방

법간에 색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i t - C의 경우 생산지대별 및 품

종별 모두 전처리에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4. Bl anchi ng후 냉동풋콩의 해동방법에 따른 변화

Bl anchi ng후 냉동 포장하여 4개월 저장후 경도, 색, Vi t - C를 나타낸 결과는

표 3-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도에 있어서는 400m 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

의 PE포장이나 AF포장한 것에 대한 해동방법에서 냉수로 해동한 것이 917.

2∼1271. 4kg/ ø2㎜였으며 250m지대에서 생산 풋콩과 150m 지대에서 생산된

풋콩 모두 미원보다는 석량풋콩이 단단함을 보였고 비등수와 냉수로 해동한

결과는 냉수로 해동시킨 것이 더 단단하였다. 색에 있어서 밝기인 L값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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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별, 포장재별, 해동방법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41. 65∼48. 92의 범위로

냉수로 해동시킨 것, 포장재별의 큰 차이는 없었다.

녹색인 a값에 있어서는 400m 지대에서 생산된 푸 품종모두 포장재, 해

동방법에 관계없이 250m 지대나 150m 지대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녹색이 짙었음

을 알 수 있었고 두 품종 공히 250m 지대 이상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은 것

으로 사료되었다.

Vi t - C의 경우는 두 품종 모두 지대별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수확시보다 감

소하는 경향이었다.

5. 냉동풋콩 식미검정

Bl anchi ng 처리하여 PE로 포장 - 20℃에서 저장 4개월후에 해동방법에 따른

관능검사를 한 결과는 표 3-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종간에 있어서는 미

원보다는 석량풋콩이 더 좋은 평을 받았으며 지대별로 볼때는 전체적으로

두 품종에 있어서 단맛, 고소한 맛, 경도, 기호도 모두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250m나 150m 지대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좋은 평을 받았다. 따라서 풋콩의

생산지대에 있어서는 두 품종 모두 250m 지대이상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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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 냉동풋콩의 4개월 저장후 해동방법에 따른 변화( st eam bl anchi ng)

고도
( m)

품종
포장
방법

해 동
방 법

경 도
( g/ ø2mm)

색 차 Vi t - C
( mg %)L a b

400

미원

PE
비등수 570. 3 41. 28 - 11. 06 19. 92 16. 5
냉 수 648. 4 45. 63 - 12. 58 22. 32 18. 7
실 온 697. 0 45. 99 - 12. 03 22. 57 17. 6

AF
비등수 641. 1 48. 38 - 10. 98 23. 07 16. 0
냉 수 663. 0 49. 09 - 11. 07 23. 65 18. 2
실 온 559. 8 45. 18 - 10. 51 22. 34 17. 7

석량

풋콩

PE
비등수 717. 7 43. 35 - 12. 31 23. 42 18. 2
냉 수 1056. 5 46. 65 - 10. 51 22. 13 19. 5
실 온 924. 1 46. 38 - 11. 92 23. 20 18. 4

AF
비등수 1188. 8 46. 09 - 11. 76 22. 65 18. 0
냉 수 1480. 3 47. 92 - 9. 74 23. 32 19. 0
실 온 1141. 5 46. 09 - 11. 25 22. 55 17. 9

250

미원

PE
비등수 542. 8 50. 35 - 12. 78 24. 78 17. 0
냉 수 837. 9 44. 05 - 11. 26 21. 43 18. 8
실 온 692. 2 46. 57 - 12. 67 22. 77 16. 8

AF
비등수 544. 0 48. 99 - 12. 85 24. 43 17. 4
냉 수 714. 0 50. 30 - 9. 98 23. 66 18. 0
실 온 767. 5 46. 57 - 12. 67 22. 77 17. 0

석량

풋콩

PE
비등수 653. 3 43. 63 - 9. 40 21. 43 17. 9
냉 수 694. 6 44. 89 - 9. 22 22. 19 19. 2
실 온 868. 2 46. 78 - 12. 45 23. 48 18. 5

AF
비등수 579. 2 46. 34 - 9. 81 22. 58 17. 5
냉 수 806. 3 48. 10 - 9. 39 23. 08 18. 8
실 온 767. 5 47. 67 - 9. 47 22. 92 18. 6

150

미원

PE
비등수 591. 4 44. 71 - 12. 22 22. 09 16. 8
냉 수 698. 2 46. 75 - 12. 00 23. 35 17. 6
실 온 755. 3 40. 32 - 11. 14 18. 76 16. 5

AF
비등수 531. 9 46. 24 - 11. 07 21. 97 16. 5
냉 수 754. 1 47. 09 - 11. 39 23. 10 17. 0
실 온 840. 3 44. 57 - 11. 20 21. 90 16. 3

석량

풋콩

PE
비등수 593. 8 45. 45 - 11. 91 22. 92 17. 0
냉 수 621. 7 46. 52 - 11. 42 23. 52 18. 8
실 온 766. 2 46. 58 - 12. 50 23. 58 18. 4

AF
비등수 766. 2 48. 04 - 12. 95 23. 46 17. 0
냉 수 954. 5 48. 38 - 10. 86 26. 18 18. 4
실 온 994. 5 43. 03 - 8. 41 21. 39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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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냉동 풋콩의 4개월 저장후 해동방법에 따른 변화 ( Bl anchi ng)

재 배
지 대
( m)

품종
포장
방법

해 동
방 법

경 도
( g/ ø2mm)

색 차 Vi t - C
( mg %)L a b

400

미원

PE
비등수 819. 7 47. 75 - 13. 33 23. 04 16. 0

냉 수 751. 7 44. 34 - 12. 60 21. 50 18. 5

AF
비등수 801. 5 48. 92 - 11. 76 22. 44 16. 2

냉 수 910. 7 46. 82 - 11. 76 22. 54 18. 0

석량

풋콩

PE
비등수 783. 2 47. 50 - 12. 43 23. 17 18. 0

냉 수 917. 2 46. 80 - 11. 59 23. 36 19. 2

AF
비등수 875. 5 47. 48 - 11. 40 23. 10 17. 9

냉 수 1271. 4 47. 56 - 10. 79 23. 26 18. 6

250

미원

PE
비등수 745. 6 46. 32 - 13. 40 21. 80 16. 8

냉 수 858. 5 45. 78 - 12. 46 22. 16 18. 2

AF
비등수 824. 5 46. 77 - 9. 99 20. 72 17. 0

냉 수 840. 3 48. 01 - 11. 92 21. 88 17. 9

석량

풋콩

PE
비등수 1026. 1 45. 68 - 11. 66 23. 03 17. 4

냉 수 1281. 1 43. 69 - 11. 26 21. 60 18. 8

AF
비등수 811. 2 44. 50 - 10. 13 21. 76 17. 3

냉 수 1074. 7 44. 51 - 9. 97 21. 32 18. 2

150

미원

PE
비등수 745. 6 44. 45 - 12. 04 21. 74 17. 0

냉 수 858. 5 41. 65 - 12. 45 20. 68 18. 0

AF
비등수 824. 5 43. 88 - 11. 01 20. 70 16. 5

냉 수 840. 3 46. 17 - 10. 56 22. 97 17. 1

석량

풋콩

PE
비등수 856. 1 46. 28 - 11. 42 23. 09 16. 2

냉 수 1004. 3 46. 44 - 11. 42 23. 52 16. 9

AF
비등수 1187. 2 45. 70 - 10. 37 22. 47 16. 8

냉 수 1254. 4 47. 17 - 10. 27 23. 87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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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냉동풋콩의 재배 지대별 해동 방법에 따른 식미검정 (PE포장 bl anchi ng

3분)

( 단위 : 점수)

품 종 미 원 석 량 풋 콩

지 대
( m) 400 250 150 400 250 150

해동
방법

구분

비등
수

냉수
비등
수

냉수
비등
수

냉수
비등
수

냉수
비등
수

냉수
비등
수

냉수

단 맛 5. 6 5. 8 5. 4 5. 6 5. 4 5. 6 5. 8 6. 0 5. 6 5. 8 5. 4 5. 6

고소한맛 7. 0 8. 0 6. 0 7. 0 6. 0 7. 0 8. 0 9. 0 6. 5 8. 0 6. 0 7. 0

비 린 맛 5. 0 5. 5 5. 6 6. 0 5. 5 6. 0 6. 0 6. 5 6. 0 7. 0 5. 5 6. 0

경 도 5. 0 60. 5. 0 6. 0 5. 0 6. 0 7. 0 8. 0 7. 5 8. 0 5. 0 6. 0

기 호 도 6. 5 7. 0 5. 5 6. 5 6. 0 6. 3 7. 0 8. 0 6. 5 7. 0 5. 8 6. 2

※ 아주좋다 9, 좋다 7, 보통 5, 나쁘다 3, 아주나쁘다 1

<시험 3> 수 출 용 생 협 풋 콩 의 품 질 검 정

1. 일반성분

석량풋콩의 일반성분은 표 3- 14에서 보는바와 같이 하우스를 이용하여 재배

한 것과 노지재배를 비교하여 볼 때 하우스를 이용한 1기작이 수분이

66. 32%로 노지재배보다 약간 높았으며 그외 성분에 있어서는 노지재배가

하우스를 이용한 1기작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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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4 석량풋콩의 일반성분 ( 단위: %)

구 분 수 분 조 단 백 조 지 방 당

하우스1기작

노 지 재 배

66. 32

65. 35

9. 64

9. 97

3. 51

3. 54

14. 87

15. 47

2. 외관특성 및 낱알비교

석량풋콩의 외관특성 및 낱알비교를 조사한 결과는 표 3- 15에서와 같이 외

관특성인 입장을 비교하여 보면 하우스를 이용한 1기작 재배가 69. 3㎜로 노

지재배 59. 9㎜보다 컸으며 입폭의 경우도 하우스 1기작 재배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 백립중은 노지재배가 86. 4g으로 하우스1기작 재배보다 16. 5g정도

더 무거웠다. 낱알비교에 있어서는 좋은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3알이 많아야

하는데 하우스 1기작 재배가 50. 70%로 노지재배 40. 80%보다 약 10%정도 더

많았다. 따라서 수출품 규격에 맞추어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로 조기 출하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15. 석량 풋콩의 외관특성 및 낱알비교

구 분

외 관 특 성

백립중( g)
낱 알 비 교( %)

입장( ㎜) 입폭( ㎜) 3알 2알 1알

하우스1기작

노 지 재 배

69. 31

59. 93

14. 17

13. 53

69. 83

86. 36

50. 70

40. 80

45. 10

50. 20

4. 20

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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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중 감모율

하우스와 노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석량 풋콩을 무포장과 PE( pol yet hyl ene)

필름에 포장하여 상온과 저온에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중량 감모율의

변화는 표 3-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온도와 포장재 그리고 재배형태에 관

계없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모율이 증가하였다.

하우스를 이용하여 재배한 풋콩의 무포장에 있어서는 상온과 저온 모두 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모증가가 컸으며 PE포장의 경우 상온에서는 15일

까지 약간의 증가는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으며 저온

에서는 18일까지 0. 90%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증가폭이 커졌다. 노지재배에 있어서도 무포장의 경우 상온과 저온에서 모

두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모증가폭이 컸다. PE포장의 경우 상온보다는

저온에서 감소폭이 적어 24일까지도 감소 증가폭은 크지않았다. 따라서

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 석량풋콩을 비교하여 볼 때 수확하는 시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감소하는 폭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로

조기 출하하는 방법도 좋을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16. 석량풋콩의 저장중 감모율 ( 단위 : %)

구 분
저장

온도

포장

방법

저 장 기 간 (일)

3 6 9 12 15 18 21 24 27

하우스

1기작

상온
무포장 2. 74 5. 70 12. 50 17. 33 25. 86 34. 40 44. 93 51. 26 68. 27

PE 0. 21 0. 40 0. 74 0. 82 1. 40 3. 69 6. 97 9. 45 14. 37

저온
무포장 3. 76 7. 80 15. 70 21. 53 28. 45 33. 86 43. 46 49. 70 55. 90

PE 0. 20 0. 38 0. 40 0. 57 0. 69 0. 90 3. 12 6. 27 8. 59

노 지

재 배

상온
무포장 2. 69 5. 48 11. 25 16. 48 24. 47 35. 40 46. 93 53. 37 65. 41

PE 0. 41 0. 75 1. 16 1. 50 2. 08 4. 70 8. 00 9. 69 15. 17

저온
무포장 3. 64 21. 60 32. 80 38. 50 46. 00 51. 50 55. 00 58. 60 62. 60

PE 0. 17 0. 33 0. 41 0. 41 0. 50 0. 50 0. 66 0. 8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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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중 색의 변화

하우스와 노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석량풋콩을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색의 밝기인 L값은 표 3-17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배형태, 저장온도 및 포장방법

에 관계없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하우스 재배 석량풋콩을 상온과 저온에서 저장시 무포장에 있어서는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감소폭이 컸으며 상온 PE포장의 경우 15일까지는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감소폭이 컸다. 저온 PE포장의 경우

저장24일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감소폭도 매우 적었다. 노지재배의

경우도 상온과 저온 무포장에서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폭이 컸다.

이것은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PE포장에서는 상온보다는 저온에서 감소폭이 적었다. 따라서

하우스 재배와 노지재배에 있어서 색의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표 3- 17. 석량풋콩의 저장중 색의 변화 ( L- Val ue)

구 분
저장

온도

포장

방법

저 장 기 간 ( 일)

0 6 9 12 15 18 21 24 27

하우스

1기작

상온
무포장 57. 72 60. 51 42. 01 35. 66 39. 55 34. 53 35. 86 36. 18 37. 64

PE 57. 72 60. 38 57. 21 58. 67 57. 36 49. 18 46. 64 44. 26 42. 18

저온
무포장 57. 72 55. 99 54. 82 52. 90 48. 71 51. 84 41. 13 37. 53 37. 72

PE 57. 72 59. 21 58. 41 58. 49 56. 66 59. 88 58. 54 57. 01 54. 38

노 지

재 배

상온
무포장 57. 61 44. 27 40. 15 40. 22 39. 16 36. 43 36. 38 36. 82 36. 69

PE 55. 49 53. 52 52. 26 43. 39 42. 19 40. 85 39. 96 38. 17 38. 10

저온
무포장 56. 03 53. 24 53. 20 44. 54 40. 31 39. 65 39. 19 38. 95 38. 80

PE 60. 46 59. 21 59. 84 59. 96 59. 48 59. 43 51. 44 59. 11 51. 60

- 110 -



5. 저장중 경도변화

하우스와 노지를 이용하여 재배한 석량풋콩을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 변화는 표 3-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우스재배의 무포장의 경우 상온

과 저온 저장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를 보였지만 PE포장의 경우

는 반대로 감소하였다. 하우스1기작 재배 무포장의 경우 상온과 저온에서

저장 21일째에 저장 첫날에 비하여 각각 975. 9g/ ø2㎜, 1186. 8g/ ø2㎜의 증

가를 보였지만 PE포장의 경우 상온과 저온에서 각각 229. 5g/ ø2㎜, 162. 1g/ ø

2㎜ 의 감소를 보였다.

노지재배의 경우 무포장에 있어서 상온과 저온에서 저장21일째에 저장 첫날에

비해 각각 469. 5g/ ø2㎜, 515. 8g/ ø2㎜의 증가를 보였다. PE포장의 경우는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렇게 무포장의 경도가 증가하는 것은 풋콩이 냉각공기에 노출되어 공기중의

수분이 응축 동결되어 상대습도가 낮아져 풋콩으로부터 수분의 이동이 발생

되어 풋콩이 건조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하우스재배나 노지재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출하할수 있는 하우스재배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3- 18 석량풋콩의 저장중 경도 변화 ( 단위: g/ ø2㎜)

구 분
저장

온도

포장

방법

저 장 기 간 (일)

0 6 9 12 15 18 21 24 27

하우스

1기작

상온
무포장 993. 6 1039. 5 1097. 6 1063. 3 2131. 9 2160. 4 1969. 5 - -

PE 993. 6 810. 3 904. 2 905. 3 883. 1 783. 5 764. 1 760. 5 -

저온
무포장 993. 6 908. 8 1051. 7 1152. 4 1546. 7 1922. 9 2163. 7 2180. 4 -

PE 993. 6 883. 5 999. 7 916. 4 807. 3 819. 9 831. 5 681. 6 643. 7

노 지

재 배

상온
무포장 822. 0 960. 8 881. 1 1048. 1 1020. 9 1082. 0 1291. 5 - -

PE 822. 0 877. 0 845. 2 786. 1 818. 4 788. 6 760. 1 748. 5 -

저온
무포장 822. 0 753. 3 669. 5 778. 0 804. 8 880. 8 1337. 8 - -

PE 822. 0 663. 9 811. 3 782. 6 820. 9 819. 6 791. 6 761. 4 72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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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결과 요 약

생산지대의 고도( 400m, 250m, 150m) 별로 수확된 미원과 석량풋콩을 예냉방

법, 포장방법, bl anchi ng 방법 및 냉동 저장중 품질특성과 하우스이용한 1기

작과 노지재배시 생산된 석량풋콩을 저장하면서 품질특성을 본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풋콩의 품온을 4- 5℃까지 낮추는데 진공예냉처리로 60- 80분 소요되었다.

2. 생산지대별로 낱알 비교시 3알의 경우 400m 지대생산에서 미원이 53. 5%

였다.

3. 생산지대별 풋콩의 저장중 감모율은 예냉 풋콩보다 무예냉풋콩이 감모율이

많았고 무포장보다는 PE포장이나 AF포장이 감모율이 적었으며 저온보다는 상

온에서 감모율이 컸다.

4. 생산지대별 풋콩의 경도변화는 지대별, 예냉방법, 포장방법 및 저장온도에

관계없이 무포장은 증가하였으며, PE나 AF포장은 감소하였으며 400m 지대

에서 수확한 풋콩의 감소폭이 타지대보다 적었다.

5. 저장중 색의 변화에서 밝기인 L값은 생산지대별, 예냉방법 및 포장 방법에

관계없이 감소하였으며 품종간에는 미원의 감소폭이 석량풋콩보다 컸으며

PE나 AF포장은 무포장에 비해 적었고 400m 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타지대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6. 풋콩저장중 Vi t - C변화는 생산지대별, 예냉방법 및 포장방법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예냉의 경우 미원보다 석량풋콩의 감소폭

이 적었다.

7. 두 품종의 풋콩을 PE로 포장하여 1개월 후 관능검사를 한 결과 미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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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석량풋콩이 전 생산지대에서 좋은 평을 받았고, 400m 지대에서 생산

된 것이 타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좋았다.

8. St eam bl anchi ng 과 br anchi ng 처리하여 해동방법에 따른 경도는 두 품종

모두 비등수 해동보다는 냉수를 이용한 해동풋콩이 단단하였으며 품종별로는 석

량풋콩이 미원보다 더 단단하였다.

9. 생산지대별로 냉동후에 해동시 400m지대에서 생산된 석량풋콩이 단단

하였고 미원은 지대별로 차이가 없었다.

10. 냉동후 해동시 PE포장하여 냉수로 해동한 것이 두 품종 모두 짙은 녹색을

나타내었고 Vi t - C는 품종별 모두 전처리에서 감소하였다.

11. Bl anchi ng 처리하여 PE포장 - 20℃에서 4개월후에 해동방법에 따른 관능

검사시 품종간에는 미원보다 석량풋콩이 좋았고 두 품종모두 단맛, 고소한

맛 기호도 등 400m지대에서 생산된 것이 좋다는 평을 받았다.

12. 하우스재배 1기작과 노지재배시 석량풋콩의 외관특성중 입장을 보면

하우스재배가 69. 3㎜로 노지재배 59. 9㎜보다 컸으며 백립중은 노지재배가

86. 3g으로 하우스재배보다 16. 5g정도 더 무거웠다.

13. 생협꼬투리 낱알비교시 3알의 경우 하우스 1기작재배는 50. 7%, 노지재

배는 40. 8%로 하우스재배가 약 10%정도 더 많았다.

14. 감모율을 보면 하우스재배나 노지재배에서 포장재, 저장온도에 관계없이

감소하였으나 큰차이는 없었다.

15. 색 및 경도의 변화시 색의 밝기인 L값은 재배형태 저장온도 및 포장방법에

관계없이 감소하였으며 경도변화도 무포장의 경우는 증가하였고 PE포장경우

는 감소하여 하우스를 이용하여 재배하여도 노지재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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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풋콩 냉동가공기술 및 par t ne r 작목

개발

제 1절 서 설

본 장은 경북대학교 황영현 교수팀이 담당한 분야로서 풋콩의 냉동가공

기술상의 문제점, 특히 일본시장에 냉동풋콩을 표본 수출하였을 때 일본 소

비자와 바이어들로부터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냉동 풋콩협의

염장농도, 협내의 과도한 수분함량 및 협개열성등 에 대한 문제점을 가공과

정상에서 해결하고 냉동 풋콩 가공공장인 청송지두 가 하대두 풋콩인 미원

과 석량풋콩만을 이용하여 5월 1일경에 동시에 파종하기 때문에 모든 콩들

이 거의 동시에 수확되어 냉동과정시 많은 양을 동시에 취급하는 데 따르는

냉동물량의 과다로 고품질의 냉동풋콩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과 길어

야 1개월 내외밖에 소요되지 않는 공장 가동일수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냉동풋콩 생산을 중심으로 풋콩의 前作으

로 재배 가능한 par t ner 작물을 개발함과 아울러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중

에 있는 냉동용의 추대두 풋콩의 이용에 대비하여 이를 이용한 다양한 작부

체계를 개발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냉동풋콩 공장의 가동

일수를 최대 100일 이상까지도 연장하여 가공상의 노동력과 물량의 과부족

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내용풋콩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

다.

- 114 -



제 2 절 재료 및 방법

1 . 제 1년 차

가. <시험 1> 증자방법에 따른 냉동 풋콩의 특성검정 시험

1) 시험 1- 1. 증자방법에 따른 냉동풋콩의 물성검정

냉동풋콩의 조제시 증자 방법별 조제 냉동풋콩의 특성조사는 청송지방에

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일본 도입종인 미원과 석량풋콩, 큰올콩 및 추대두

인 장엽콩을 공시하였다. 증자방법별 냉동풋콩의 특성을 검정하기 위해 청

송지두( 가공공장) 의 관행적인 냉동용 풋콩 제조방법인 풋콩세척- 소금물 침

지- 증자- 예냉- 염장- 급냉- 표면i ci ng- 냉동보관의 순으로 하였으며 물증자는

100℃ 물에 3분간 증자하였다. 냉동풋콩의 물성측정은 t ext ur emet er 를 이용

하여 har dness , cohes i veness , chewi ness , gummi ness , adhes i veness , 및

냉동풋콩의 협개열성 정도를 측정하고, 냉동풋콩의 협내수분 정도는 흡습지

를 이용하여 완제품의 협을 개열한 후 흡지에 흡수되는 수분량으로 측정하

였으며, 냉동풋콩의 식미검정은 완제품을 이용하여 식미검정의 훈련을 마친

유전학 연구실생 10명을 대상으로 단맛, 고소한맛, 기호도 등을 1( 아주 나

쁨) , 2( 나쁨) , 3( 보통) , 4( 좋음) , 5( 아주 좋음) 등급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녹협 수확시기와 품종에 따라 협개열성에 차이가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서 공시한 4개 품종에 대하여 개화후 일수별로 협을 채취하여 관행의

방법에 의하여 냉동풋콩을 조제하고 t ext omet er 의 검침 끝에다 가로와 세로

가 1cm인 pr obe를 부착하여 가공협의 중앙에 올려놓고 힘을 가하여 풋콩의

알맹이가 나올 때까지의 가해진 힘을 r eadi ng하여 탈립정도를 구하였다

2) 시험 1- 2. 증자시간에 따른 풋콩의 물성 및 식미검정

시험 1- 1에 공시한 품종들을 녹협기에 수확하여 청송지두의 관행적인

증자방법을 이용하여 증자시간을 달리하였을 때 풋콩의 물성변화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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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증자시간은 2, 3, 4, 5분으로 하였고 나머지 가공공정은 시험 1- 1

의 공정방법 대로하였다. 처리된 시료에서 증자시간별 물성의 변화를

t ext ur emet er 를 이용하여 냉동풋콩의 har dness , cohes i veness, chewi ness,

gummi ness , adhes i veness 및 협개열성을 측정하고 냉동풋콩의 식미검정은

시험 1- 1의 식미검정 방법과 같이 하였다.

나. <시험 2>. 염장방법에 따른 협의 적정 염농도 구명 시험

일본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냉동풋콩 협의 적정 염농도 구명을 위

해 염장방법별 냉동 가공후의 협의 염장농도와 식미검정을 통해 고품질의

냉동풋콩 가공기술을 개발하고자 시험 1에서 공시한 4품종을 녹협기에 수확

한 후 염장농도를 3수준으로 하였는데, 염장시기는 관행의 염장방법 대로

증자세척후와 표면 i ci ng시에 하였고, 염장의 농도 수준은 5, 10, 15%로 하

였다. 염 농도측정은 ATAGO S- 28E를 이용하였고 식미검정은 식미의 등급을

1( 간이 싱겁다) , 3( 간이 적당) , 5( 간이 짜다) 로 표시하여 시험 1에서와 같

이 훈련된 식미검정 요원에 의해서 검정하였다.

다. <시험 3> 냉동 풋콩의 가공후 협개열성 정도 조사 시험

풋콩의 수확시기별 냉동가공후 협개열성 및 협내 수분함량의 변화에 대

한 검정을 통해 최적 수확시기를 구명하고 일본시장에서 문제되었던 냉동

풋콩의 협개열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험 1에서 공시한 품종을 이용하여 개

화후 30, 35, 40, 45일에 풋콩을 수확하여 가공공장에서 관행의 방법으로

냉동풋콩을 가공한 후 냉동풋콩협의 개열성을 조사하였다.

라. <시험 4> Par t ner 작목개발 및 재배법 확립

1) 시험 4- 1. 종실용 풋완두의 재배법 확립 및 생산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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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실용 풋완두의 재배법 확립 및 생산성 검정에는 비취완두, 흥농완두2

호, 슈퍼클, 사철완두를 3월 1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4회 파종을 하였으며,

무지주 재배를 위해 재식밀도는 30 ×5cm, 1주 1개체로 밀식하였으며, 시험

구 배치는 파종기를 주구로, 품종을 세구로 한 분할구 배치 2반복으로 하였

다.

2) 시험 4- 2. 협채용 완두의 재배법 확립 및 생산성 검정

협채용 완두시험에는 일본에서 도입한 8품종( Nat suhama, Azumi no 30days

pmr , Azusagawa, Kawana ohzaya pmr , I zuki nnar i , Akahana, Si r ohana,

Toyonar i ) 을 4월 8일에 재식밀도 30 ×5cm으로 파종하였다. 시험구의 배치는

난괴법 2반복으로 하였고, 개화일수별 협장, 협폭, 협두께, 협중 및 협의

경도를 조사 하였는데 협장, 협폭, 협두께는 ver ni er cal i per 를 이용하였으

며, 협의 경도는 t ext ur e met er ( St abl e Mycr o Syst ems Lt d의 TA- XT2) 를

이용하였는데, 경도측정의 조건은 speed 5mm/ sec, di s t ance 2cm, needl e

pr obe P/ 0. 25S를 사용하였다.

2 . 제 2년 차

가. <시험 1> 냉동 풋콩 가공공장 가동일수연장 및 풋콩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작부유형 개발

1) 시험 1- 1. 협채용 완두의 생산성 검정 및 농가소득 분석

냉동가공 또는 생협 이용이 가능한 협채용 완두의 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분석하기 위해 1년차에 우수하다고 평가된 Shi r ohana를 공시하여 청송지두

의 포장에서 3월 13일에 재식밀도 30 × 20cm, 1주 1본으로 파종하였으며,

시비량은 N- P2O5- K2O=21- 17- 17kg/ 10a으로 하였다. 청송지방에서의 협채용 완

두의 수량과 개화 후 일수별 협채용 완두의 수량, 협채용 완두재배에 따른

농가소득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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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1- 2. 풋완두의 생산성 검정 및 농가소득 분석

냉동가공 또는 풋완두로 이용이 가능한 풋완두의 생산성 검정 및 소득

분석을 위해 Gi ant 완두를 공시하여 3월 13일에 재식밀도 30 x 25cm, 1주 1

본으로 파종하였으며, 시비량은 N- P2O5- K2O = 21- 17- 17kg/ 10a으로 하였다.

풋완두의 수량조사와 농가소득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시험 1- 3. Par t ner 작목 도입에 따른 공장가동일수 증대를 위한 작부유

형 개발

본 시험의 재료로 협채용완두는 Shi r ohana, 풋완두는 슈퍼클완두, 하대

두는 석량풋콩, 추대두는 장엽콩을 공시하였다. 작부유형별 파종기와 각 작

물의 파종기 및 시험구 배치는 표 4- 1에서 보인 바와 같다. 각 작부유형에

따른 농가의 소득과 작부유형 도입에 따른 공장가동 일수의 연장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Tabl e 4- 1. Pl ant i ng dat e, pl ant i ng dens i t y, and pl ot l ay- out of
di f f er ent cr oppi ng sys t ems .

Var ei t y Pl ant i ng dat e
Pl ant i ng

dens i t y

Pl ot

l ay- out
Shi r ohana Mar ch 10 30 × 10cm

RCB wi t h

3r eps .

Super kl e Mar ch 10 30 × 5cm
Shi r ohana +

Seokr yangput kong June 12
50 × 20cm

Super kl e +
Seokr yangput kong June 6

Shi r ohana + Jangyeobkong June 12
50 × 20cm

Super kl e + Jangyeobkong June 6
Seokr yangput kong
Jangyeobkong
Keumj ungkong
185234

May 10 50 × 20cm

나. <시험 2> Par t ner cr op 재배법 확립 및 냉동 가공 기술 개발

1) 시험 2- 1. 협채용완두의 재식밀도 구명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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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채용 완두의 재식밀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Shi r ohana, Akahana, 및

Toyonar i 를 공시하여 1998년 3월 10일에 재식밀도 30 × 20, 40 × 15, 50

× 12, 60 × 10cm로 파종을 하였으며, 시험구배치는 는 분할구 배치 2반복

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재식밀도별 농업적 특성 및 녹협관련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시험 2- 2. 협채용 완두의 수확시기 검정

협채용 완두의 수확시기를 검정하기 위해 1년차에 일본에서 도입된 협채

용 완두 품종인 Akahana, Azumi no, Azusagawa, I zuki nar i , Nat suhama,

Shi r ohana, 및 Toyonar i 를 공시하여 1998년 3월 10일에 재식밀도 40 ×

15cm, 1주 1본으로 파종하여 개화후 5, 10, 15, 20일에 협의 발육상태와

sucr ose함량, vi t ami n C함량, 경도 및 식미 검정( 1 : 나쁘다, 3 : 보통, 5

: 좋다) 을 하고 품종별 최적 수확시기를 구명하였다.

3) 시험 2- 3. 협채용 완두의 냉동가공 기술 개발

협채용 완두의 냉동가공 기술 개발을 위해 Shi r ohana를 공시하여 청송지

두의 bl anchi ng 시설을 이용하여, 물 및 증기증자로 각각 1, 2, 3, 4, 5분

으로 증자하였으며, 증자후 - 40℃냉동고에 보관후 시료로 사용하였고, 경도

는 TA- XT2 t ext ur e met e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훈련된 유전학 연구실의

식미검정으로 훈련된 관능요원 10명으로 식미검정( 1 : 나쁘다, 3 : 보통, 5

: 좋다) 을 하였다.

4) 시험 2- 4. 풋완두의 냉동가공 기술 개발

풋완두의 냉동가공 기술 개발을 위해 슈퍼클완두를 공시하여 wat er bat h

를 이용하여, 물 및 증기 증자로 각각 2, 3, 4, 5분으로 증자하였으며, 증

자후 - 40℃냉동고에 보관후 시료로 사용하였고, 경도는 TA- XT2 t ext ur e

met er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훈련된 유전학 연구실의 관능요원 10명으로

관능검사( 1 : 나쁘다, 3 : 보통, 5 : 좋다) 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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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 3년 차

가. <시험 1> 2년차에 평가된 작부유형의 농가실증시험

공장가동일수 연장에 의한 공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작부유형에

따른 농가소득증대로 풋콩 수매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코자 2년차에

시험된 6가지 작부유형( 표 4- 2) 을 검정하여 작부유형간 경제성 분석 및 완

두 도입에 따른 냉동가공공장 가동일수 연장효과 분석 및 풋콩 수매가 하향

조정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 e 4- 2. Var i et i es , pl ant i ng dat es , and pl ant i ng densi t i es i n
cr oppi ng sys t ems pr act i ced.

Cr oppi ng syst em
Var i et y Pl ant i ng dat e Pl ant i ng dens i t y

Soybean Peas Soybean Peas Soybean Peas

Gr een pea + summer

t ype soybean

Seokr yang

put kong
Spar kl e June 14 Mar . 12

50 ×20
cm

1pt . / hi

l l

30 ×5cm
Gr een pea + aut umn

t ype soybean
Suwon201

Pod- edi bl e pea +

summer t ype soybean

Seokr yang

put kong
Shi r ohana June 14 Mar . 12 30 ×10cm

Pod- edi bl e pea +

aut umn t ype soybean
Suwon201

Ful l season cr oppi ng

of aut umn soybean
Suwon201 May 1

Ful l season cr oppi ng

of summer t ype soybean

Seokr yang

put kong
May 1

♪ : t r anspl ant ed af t er seedi ng i n t r ay.

나. <시험 2> 냉동풋콩의 시제품 생산

1, 2년차 시험을 통해 작물시험장에서 선발된 풋콩계통( 수원 201호) 및

청송지두에서 냉동풋콩으로 이용되고 있는 석량풋콩을 공시하여 1년차에 실

험을 거친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관행의 냉동풋콩 생산품

과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삶는시간 ( 2, 3분) , 염장농도( 관행, 15%이상)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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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달리하여 청송지두에서 현재 냉동풋콩 가공에 사용하는 증기증자 방법

을 이용하여 시제품과 관행 생산품의 협개열성, 협내수분함량, 씹힘성 및

염장농도등을 비교함과 아울러 생산품의 판매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 <시험 3> Par t ner 작목의 냉동가공 시제품 생산, 생체 판매 가능성

검토 및 해외수출을 포함한 종합평가

청송지두의 공장가동일수를 연장하고 풋콩의 수매가를 하향 조정하여 냉

동풋콩의 해외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농가소득향상을 증대시키기

위해 풋콩 전작으로 재배한 par t ner 작물( 협채 및 풋종실용 완두) 에 대한 생

체 또는 냉동가공품의 판매가능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풋 종실용 완두로는

Spar kl e, 협채용 완두로는 Shi r ohana를 공시하여 협채용 완두의 냉동시제품

의 국내 판매 가능성 검토, 종실용 완두 gr een pea와 냉동시제품의 국 ·내

외 판매가능성 검토, 협채용 완두( 생체) 의 국내외 판매가능성을 검토하였

다.

현재 청송지두의 냉동풋콩 및 새로운 pat ner 작목인 풋 종실용 완두와

협채용 완두의 도입후 각 시작품 및 생체들에 대해 해외수출 가능성을 평가

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청송지두 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제 1년차

가. <시험 1> 증자방법에 따른 냉동 풋콩의 특성검정

1) 시험 1- 1. 증자방법에 따른 냉동풋콩의 특성검정

가) 증자방법별 풋콩립의 물성, 협내수분함량 및 맛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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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콩의 조제과정중 증자방법이 냉동풋콩의 물성, 협내수분 함량 및 맛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행의 증기증자와 물증자를 비교한 결과는

표 4- 3과 같다. 냉동풋콩립의 경도는 품종에 관계없이 물증자를 하는 것이

증기증자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였으나 실제 식미검정에서 이 정도 풋콩립

의 경도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수준이었다. 조사한 물성특성중 풋콩립의 씹

힘성을 나타내는 chewi ness와 씹을 때 껌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gumni ness는 물증자에 비하여 증기증자한 것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풋콩립을 씹을 때 혀와 입천장에 달라 붙는 힘을 나타내는 adhes i veness와

adhes i veness와 유사한 성질의 cohes i veness는 증기증자보다 물증자한 것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식품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힘, 즉

spr i ngi ness는 증자방법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 e 4- 3. Ef f ect of boi l i ng met hod on t he phys i cal pr oper t i es of
veget abl e soybeans

Var i et y
Boi l i ng

met hod

Har d

- nes s

Cohes i ve

- ness

Spr i ngi

- nes s

Chewi

- ness

Gumni

- nes s

Adhesi ve

- nes s

Mi won
St eam 801. 3 0. 239 0. 983 186. 9 189. 8 62. 4
Wat er 628. 6 0. 259 0. 980 161. 1 163. 8 68. 2

m 715. 0 0. 249 0. 982 174. 0 176. 8 65. 3

Seokr yangpu

t kong

St eam 908. 8 0. 224 0. 985 177. 1 179. 7 66. 6
Wat er 805. 0 0. 233 0. 971 191. 8 212. 8 74. 3

m 856. 9 0. 228 0. 978 206. 6 196. 2 70. 5

Keunol

kong

St eam 689. 0 0. 215 0. 989 154. 0 155. 5 45. 8
Wat er 655. 2 0. 226 0. 935 134. 7 141. 8 73. 1

m 672. 1 0. 220 0. 962 144. 4 148. 6 59. 4

J angyeob-

kong

St eam 1018, 1 0. 254 1. 155 209. 7 297. 2 90. 7
Wat er 832. 7 0. 294 0. 995 299. 5 218. 2 127. 5

m 925. 4 0. 274 1. 075 254. 6 257. 7 109. 1

Mean
St eam 854. 4 0. 233 1. 028 181. 9 205. 6 85. 8
Wat er 580. 3 0. 253 0. 970 196. 7 184. 2 66. 4

LSD( 5%) Bet ween means of
var i et y

73. 3 0. 029 0. 129 31. 8 28. 0 25. 3

Bet ween means of
boi l i ng met hods

102. 2 0. 020 0. 130 13. 5 20. 3 19. 4

풋콩의 조제 과정중 증자 방법별 탈립의 난이성 정도와 협내 수분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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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에서와 같았다. 탈립의 정도는 증기증자한 것보다 물증자한 것이 더

쉽게 되었는데, 품종간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공시 품종중 미원

이 다른 3품종에 비하여 탈립이 쉽게 되었으며 나머지 3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공후 협내의 수분함량도 물증자한 것이 증기중자한 것보다 높았

는데, 물증자한 것은 증기증자한 것보다 협내 수분함량이 거의 2배나 되었

다.

따라서, 냉동풋콩에 있어서 탈립성을 높이면서 협내 수분함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품종에 따라 적당한 증자방법이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Tabl e 4- 4. Ef f ect of boi l i ng met hod on t he pod dehi scence and moi s t ur e
cont ent i n pod shel l of pr ocessed veget abl e soybeans

Var i et y Boi l i ng met hod
Pod dehi scence

( kg/ cm2 )

Moi s t ur e

cont ent

( mg)

Mi won
St eam 14. 1 97. 0
Wat er 7. 3 121. 6

m 10. 7 109. 3

Seokr yangput k

ong

St eam 15. 8 81. 0
Wat er 15. 5 109. 3

m 15. 7 95. 2

Keunol kong
St eam 15. 6 57. 6
Wat er 10. 9 229. 0

m 13. 2 143. 3

Jangyeobkong St eam 16. 4 69. 3
Wat er 15. 0 103. 3

m 15. 7 86. 3

Mean
St eam 15. 5 76. 2
Wat er 12. 2 140. 8

LSD( 5%) Bet ween means of var i et y . . . 4. 1 12. 5
Bet ween means of boi l i ng met hods 3. 0 28. 3

증자방법별 식미에 크게 영향하는 단맛, 고소한 맛, 씹힘성 및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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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을 검정한 결과는 표 4- 5에서 보인 바와 같다. 단맛의 경우 증자방법이나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한 맛에서는 공시

품종중 장엽콩이 다른 3품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장엽콩이 다른 3품종과는 달리 추대두로서 고소한 맛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글루탐산이나 지방산의 함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

나 본 시험에서는 이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도 장엽콩

은 다른 3개의 하대두 품종에 비하여 높은 값을 받았는데, 이 또한 장엽콩

의 고소한 맛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자방법간에는 고소한 맛이나 전

체적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거의 모든 경우에

증기증자가 물증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식미와 관련하여 증

자의 방법은 증기증자가 물증자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Tabl e 4- 5. Resul t s of panel t es t s f or t he veget abl e soybeans pr ocessed
by di f f er ent boi l i ng met hods .

Var i et y Boi l i ng met hod Sweet nes s Tast e Tot al

Mi won

St eam 2. 67 2. 67 2. 67
Wat er 2. 56 2. 44 2. 56

m 2. 61 2. 56 2. 61

Seokr yangput kong

St eam 2. 67 2. 44 2. 89
Wat er 2. 33 2. 56 2. 89

m 2. 50 2. 50 2. 89

Keunol kong

St eam 2. 44 2. 78 2. 67
Wat er 2. 22 2. 33 2. 33

m 2. 33 2. 56 2. 50

Jangyeobkong
St eam 2. 78 3. 33 3. 11
Wat er 2. 78 3. 22 2. 89

m 2. 78 3. 28 3. 00

LSD( 5%) Bet . means of var i et y 0. 70 0. 55 0. 73

Bet . boi l i ng met hods wi t hi n

a var i et y
0. 61 0. 46 0. 57

나) 증자시간별 풋콩립의 물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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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은 증자시간에 따른 조제 풋콩의 물성을 조사한 성적이다. 풋콩립

의 경도는 시간에 비례하여 낮아졌는데, 실제 저작에는 품종에 관계없이 3

분 이상 증자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다. 씹힘성을 나타내는 chewi ness , 껌

의 성질을 나타내는 gummi ness , 씹을 때 입천장과 혀에 달라 붙는 성질의

adhes i veness와 cohes i veness등은 증자시간이 길수록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현재 청송지두 관행의 증자시간인 3분보다는 증자시간을 4∼5분으로

늘리는 것이 저작과 관련된 품질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송지두에서도 이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하나 재배품종이 한 품종( 거의 대부

분이 석량풋콩) 이고 파종과 이식 또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수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조제과

정에서 증자시간을 3분 이상으로 늘릴 수 없는 형편에 있다. 따라서, 냉동

풋콩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자시간을 지금의 3분 보다는 4 ∼5분 정도

로 하여 조제된 냉동풋콩의 입의 경도를 낮춤과 동시에 저장과 관련된

chewi ness , adhes i veness 및 cohes i veness 등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증자시설을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

고 본다.

나. <시험 2> 염장방법에 따른 협의 적정 염농도 구명시험

냉동풋콩의 염장농도는 1996년 청송지두에서 일본에 표본수출 하였을 때

지적사항중의 하나이었다. 협에 대한 염장처리는 세척후 협을 삶기 전에 한

번하고 삶아져 나온 협을 세척한 후 - 40℃에서 저온처리 하기전에 다시 한

번 하는데, 삶기 전에 하는 것은 협의 색깔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삶은

후 저온처리전에 실시하는 염장은 완제품의 맛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콩제품은 염장농도가 적당하여야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어 염장의 농도는

맛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풋콩에서는 다른 조미료의 첨가나 조리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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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먹기 때문에 적당한 염장농도는 가공품의 품질에 있어 매우 중요

하다.

Tabl e 4- 6. Ef f ect of boi l i ng t i me on t he physi cal pr oper t i es of
veget abl e soybeans

Var i et y
Boi l i ng

t i me( mi n)

Har d

- nes s

Cohesi ve

- nes s

Spr i ngi

- ness

Chewi

- nes s

Gunni

- nes s

Adhesi ve

- nes s

Mi wongr een

2 743. 7 0. 230 0. 942 179. 8 130. 9 42. 5
3 702. 0 0. 230 0. 944 162. 6 142. 2 45. 5
4 629. 6 0. 246 0. 941 136. 1 174. 7 49. 6
5 568. 8 0. 254 0. 876 114. 9 192. 6 58. 8

Seokr yang

put kong

2 714. 7 0. 222 0. 946 150. 3 138. 9 49. 0
3 681. 2 0. 236 0. 949 152. 4 144. 5 55. 2

4 576. 1 0. 244 0. 936 139. 8 158. 5 54. 3

5 556. 2 0. 304 0. 921 124. 5 160. 2 55. 6

Keunol kong

2 747. 3 0. 220 0. 934 152. 6 157. 8 44. 9

3 761. 8 0. 213 0. 926 147. 0 160. 3 50. 0

4 680. 3 0. 201 0. 906 143. 1 164. 8 53. 4

5 644. 0 0. 294 0. 906 130. 6 189. 0 60. 8

Jangyeobkong

2 1024. 5 0. 220 0. 968 211. 2 181. 4 43. 7

3 956. 9 0. 223 0. 935 178. 0 213. 4 46. 3
4 907. 6 0. 241 0. 925 177. 3 290. 1 45. 4
5 901. 2 0. 317 0. 906 173. 9 321. 4 56. 0

LSD( 5%) Boi l i ng met hods

wi t hi n a var i et y
76. 4 0. 025 0. 027 25. 2 24. 2 21. 2

청송의 관행 염장농도는 5% 내외로서 표 4-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까

지 저온처리 전 침지수의 염장농도를 높이는 것이 모든 품종에서 높은 식미

검정의 점수를 받았다. 본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9년에는 침지수

의 염 농도를 완전 포화상태( 25% 내외로 추정) 로 한 결과 고소한 맛이 더하

다는 평가가 일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검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고 보여지는 데, 관행의 염장처리 농도보다는

더 높은 염장처리가 고 품질제품 생산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동

일 염장농도에서 품종간 맛의 차이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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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7. Resul t s of panel t es t s f or t he pr ocessed veget abl e soybeans
at di f f er ent sal t concent r at i ons .

Var i et y

Sal t concent r at i on ( %) LSD( 5%)

Bet ween means
of boi l i ng
t i mes

5 10 15

Jangyeobkong 2. 3 2. 6 3. 1

Keunol kong 2. 1 2. 8 4. 5

Mi won 3. 2 2. 5 4. 0

Seokr yangput kong 2. 4 2. 7 3. 1

Mean 2. 5 2. 7 3. 7 0. 4

LSD ( 5%) 0. 5 0. 4 0. 6
Bet . var t i es

* Panel scor es ar e based on 1 f or i nsuf f i ci ent l y sal t ed, 3 f or
appr opr i at e, and 5 f or sal t y, r espect i vel y.

다. <시험 3> 냉동 풋콩의 가공후 협개열성 정도 조사 시험

일본시장에 표본수출 하였을 때 냉동풋콩의 알맹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는 것도 지적사항중의 하나이었다.

표 4-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냉동풋콩 협의 탈립정도는 개화후 일수가 같

더라도 품종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개화후 30, 35일에는 모든 품종에서 탈

립이 잘 되지 않았고, 개화후 45일경에는 탈립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풋콩의 수확을 너무 일찍하는 경우에는 탈립이 오히려 잘 되지 않

기 때문에 수확시기를 개화후 40일 이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

다. 그러나, 수확시기를 너무 늦추면 협의 색깔이 선녹색에서 황색으로 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탈립과 협색 2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수확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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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8. Degr ee of pod dehi scence af t er t he days t o f l ower f or t he
pr ocessed f r ozen veget abl e soybeans.

Days af t er
f l ower i ng

( DAF)
30 35 40 45

LSD( 5%)
Bet . means
of DAF

Mi won 10. 3 11. 9 7. 2 8. 6
Seokr yangput kong 8. 6 18. 1 17. 1 15. 4

Keunol kong 20. 4 21. 8 21. 3 18. 6
Jangyeobkong 8. 1 10. 8 10. 8 13. 3

Mean 11. 9 15. 7 14. 1 14. 0 1. 4

일본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는 협내의 수분이

었는데, 표 4- 9에서와 같이 냉동풋콩의 협내 수분함량은 품종 및 수확시기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1996년 일본시장에 출하하였던 미원의 경우 개화후

40일경에 수확한 풋콩의 협내 수분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개화후 35

일에 수확한 것이었다. 미원의 경우 개화후 35∼40일이 수확적기라고 볼

때, 미원은 협의 특성상 봉합선을 통한 협내로의 수분침투가 다른 품종에

비하여 높았다. 또한, 미원은 협의 색깔이 쉽게 황변할 뿐만아니라 수량성

도 낮아 지금은 대부분이 석량풋콩으로 대체되고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앞으로 새로운 품종보급시 가공협의 수분함량도 중요한 검정형

질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Tabl e 4- 9. Moi s t ur e cont ent i nsi de of pod- shel l har ves t ed af t er t he
days t o f l ower f or t he pr ocessed f r ozen veget abl e soybeans .

( Uni t : mg )

Var ei t y 30 35 40 45
Mi won 90. 6c 116. 0b 296. 7a 44. 6d

Seokr yangput kong 119. 3a 46. 9b 59. 7b 66. 0b

Keunol kong 152. 6a 58. 3b 38. 0c 24. 4c

Jangyeobkong 48. 6c 51. 0c 80. 6b 102. 4a

LSD( 5%) 22. 8 18. 7 20. 2 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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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험 4> Par t ner cr op 작목개발 및 재배법 확립

1) 시험 4- 1. 종실용 풋완두의 재배법 확립 및 생산성 검정

파종기에 따른 종실용 풋완두의 생육량을 보면( 표 4- 10) , 주경장은 4월

9일 파종기를 제외하고는 파종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주경절수와 도복은

전 파종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파종기에 따른 종실용 풋완두의 협관련 특성

을 보면( 표 4- 11) , 협장, 개체당 협수, 협중은 조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었으나, 협폭, 협당립수 및 100립중은 파종기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녹협

수량은 파종기가 빠를수록 많은 경향을 보여, 경북 중북부 지방 풋완두의

파종적기는 3월 10일경으로 보여진다. 시장판매 가격은 품종간에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3월 10일 파종구에서 가장 높았다. 공시품종중

수량성이 가장 높았던 Super kl e을 3월 10일에 파종하면 10a당 919천원 정도

의 농가 조수익이 가능하였다.

나) 시험 Ⅳ- 2. 협채용 완두의 재배법 확립 및 생산성 검정

협채용 완두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에서 냉동 조리용 채소로 많이 재

배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서는 협채용 완두에 대한 재배법, 수확시기, 조제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전

연 수행된 바가 없다. 협채용 완두는 종실용 풋완두와 더불어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청송지두 공장등에서 공장의 가동일수를 늘리는 par t ner 작물로

유망시 된다. 공시된 일본에서 도입한 8개 협채용 완두품종( Nat suhama,

Azumi no 30days pmr , Azusagawa, Kawana ohxaya pmr , I zuki nnar i ,

Akahana, Si r ohana, Toyonar i ) 들의 녹협 수량성은 표 4- 12에서 보인 바와

같이 69 ∼424 kg/ 10a이었고, 건조종실 수량은 12- 90 kg/ 10a이었는데, 표

4- 13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공시품종중 협채용의 수확적기로 생각되어지는 개

화후 10일경의 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hi r ohana, Toyonar i ,

I zuki nar i 및 Asumi no 등이 유망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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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0. Gr owt h yi el d and sel l i ng pr i ce of gr een peas i n di f f er ent
pl ant i ng dat es .

Pl ant i ng

dat e
Var i et y

Emer -

gence

dat e

Pl ant

ht .

( cm)

Mai n

s t em

nodes

Lodg

- i ng

( 0- 5)

Days t o

har vest

( dat e)

Yi el d

( t / ha)

Sel l i ng

pr i ce

( won)

Mar ch

10

Beacheywandu

Heungnong 2

Super kl e

Sachul wandu

m

3. 29

3. 29

3. 28

3. 28

3. 29

43

43

39

43

41. 8

11. 5

10. 5

12. 0

12. 0

11. 5

3. 0

3. 0

3. 0

3. 0

3. 0

78( 5. 27)

75( 5. 24)

76( 5. 25)

77( 5. 27)

76( 5. 25)

5. 81

3. 18

6. 68

4. 89

5. 14

799, 000

437, 000

919, 000

672, 000

707, 000

Mar ch

20

Beacheywandu

Heungnong 2

Super kl e

Sachul wandu

m

4. 6

4. 6

4. 5

4. 5

4. 6

39

43

44

39

41. 4

11. 0

11. 0

12. 0

12. 0

11. 5

3. 0

3. 0

3. 0

3. 5

3. 2

68( 5/ 27)

69( 5. 28)

71( 5. 30)

71( 5. 30)

70( 5. 29)

5. 06

4. 11

5. 71

3. 27

4. 54

697, 000

565, 000

785, 000

450, 000

624, 000

Mar ch

30

Beacheywandu

Heungnong 2

Super kl e

Sachul wandu

m

4. 12

4. 13

4. 12

4. 12

4. 12

36

44

40

36

39. 0

11. 0

9. 0

11. 5

12. 5

11. 0

4. 0

4. 0

3. 5

4. 0

3. 9

64( 6. 2)

61( 5. 30)

64( 6. 2)

64( 6. 2)

63( 6. 1)

4. 41

3. 03

3. 93

3. 14

3. 63

606, 000

417, 000

540, 000

432, 000

499, 000

Apr i l

9

Beachey

Heungnong 2

Super kl e

Sachul wandu

m

4. 18

4. 18

4. 18

4. 19

4. 18

33

35

31

31

32. 3

12. 5

12. 0

12. 5

13. 0

12. 5

4. 0

4. 0

3. 5

4. 0

3. 9

59( 6. 7)

59( 6. 7)

59( 6. 7)

62( 6. 10)

60( 6. 8)

2. 76

1. 41

2. 37

1. 63

2. 04

259, 000

132, 000

222, 000

153, 000

191, 000

LSD( 5%)
Bet . means of pl ant i ng dat es 3. 6 1. 5 0. 4 2. 8 0. 88
Bet . means of var ei t y wi t hi n a

pl ant i ng dat e
7. 2 3. 0 0. 7 5. 3 1. 75

C. V( %) 6. 3 10. 1 5. 1 2. 3 12. 3

* Sel l i ng pr i ce was based on t he mont hl y pr i ce r epor t of agr i cul t ur al
pr oduct s
( May and June, 1997) : 5, 500원/ 4kg f or May - June 2 and 3, 750원/ 4kg
af t er June 3, r espect i ve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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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1. Pod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gr een peas .

Pl ant i ng

dat e
Var i et y

Pod

l engt h

( cm)

Pod

wi dt h

( cm)

Pod

number

No. of

gr ai ns

/ pod

100pod

wt .

( g)

100- seed

wt .

( g)

Mar ch

10

Beachey wandu

Heungnong

Super kl e

Sachul wandu

m

6. 7

6. 6

7. 3

7. 6

7. 0

1. 3

1. 2

1. 3

1. 3

1. 3

4. 0

4. 5

5. 0

5. 5

4. 8

5. 5

5. 0

5. 7

6. 0

5. 5

497

372

443

472

446

56. 3

51. 8

57. 2

48. 8

53. 5

Mar ch

20

Beachey wandu

Heungnong

Super kl e

Sachul wandu

m

5. 8

6. 6

7. 0

6. 8

6. 5

1. 4

1. 3

1. 3

1. 3

1. 3

3. 0

5. 0

3. 0

3. 0

3. 5

4. 5

5. 0

5. 0

5. 5

5. 0

443

381

548

395

442

46. 6

43. 7

53. 7

42. 5

46. 6

Mar ch

30

Beachey wandu

Heungnong

Super kl e

Sachul wandu

m

7. 1

6. 5

6. 8

6. 5

6. 7

1. 4

1. 3

1. 3

1. 4

1. 3

3. 5

3. 0

3. 0

3. 5

3. 3

6. 1

4. 5

5. 0

6. 0

5. 4

451

378

479

428

434

54. 1

45. 7

59. 4

45. 0

51. 0

Apr i l

9

Beachey wandu

Heungnong

Super kl e

Sachul wandu

m

6. 4

6. 1

6. 0

6. 9

6. 3

1. 3

1. 1

1. 3

1. 5

1. 3

2. 5

3. 0

2. 5

4. 5

3. 1

5. 5

5. 0

5. 0

6. 0

5. 4

439

307

392

391

382

53. 8

41. 0

51. 7

41. 9

47. 1
LSD( 5%)
Bet . means of pl ant i ng

dat e
0. 4 0. 1 0. 9 0. 9 30. 3 4. 2

Bet . means of var i et i es
wi t hi n a pl ant i ng dat e

0. 9 0. 2 1. 7 1. 0 60. 5 8. 3

C. V( %) 2. 3 6. 1 21. 4 6. 0 10. 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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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2. Gr owt h and yi el d of pod- edi bl e peas .

Var i et y

Fi r s t

f l ower

- i ng

dat e

Fl owe

r

col or

Pl ant

ht .

( cm)

No. of

br anch

Mai n

s t em

nodes

No.

of

pods

Gr een pod
Seed

yi el d

( kg/ 10a)
Har vest i ng

dat e*

Yi el d

( t / ha)

Nat suhama

Azumi no

Azusagawa

Kawana

I zuki nnar i

Akahana

Shi r ohana

Toyonar i

5/ 22

5/ 12

5/ 14

5/ 30

5/ 20

5/ 29

5/ 16

5/ 29

P

W

W

P

P

P

W

P

45

69

52

63

41

47

40

38

0b

0b

0b

0. 5a b

0b

1. 0a

0b

0. 5a b

16. 5

12. 5

13. 0

15. 5

14. 0

15. 5

12. 0

11. 5

3. 5

7. 0

5. 5

3. 0

5. 0

5. 0

6. 0

2. 5

M30- J20

M21- J20

M24- J15

J07- J20

M28- J20

J07- J20

M25- J20

J08- J20

3. 17a b

3. 20a b

2. 08a b

1. 31a b

3. 31a b

4. 24a

4. 07a

0. 69b

33. 3c d

72. 5a b

82. 7a

18. 6c d

70. 4a b

44. 4b c

90. 0a

11. 5d

* Mand J s t ands f or May and June, r espect i vel y.

Tabl e 4- 13. Var i et al di f f er ence i n l engt h, wi dt h, t hi ckness and wei ght
of pods by DMRT.

Var i et y
5DAF 10DAF 15DAF 20DAF 25DAF

L W T PW L W T PW L W T PW L W T PW L W T PW

Nat suhama

Azumi no

Azusagawa

Kawana

I zuki nnar i

Akahana

Si r ohana

Toyonar i

d

d

cd

bc

a

ab

ab

ab

c

c

c

b

b

b

b

a

e

e

e

d

cd

bc

b

a

e

e

e

d

b

c

b

a

a

a

a

a

a

a

a

a

bc

d

bc

b

ab

bcd

cd

a

de

e

e

c

b

b

cd

a

cd

d

cd

abc

ab

abc

bc

a

a

a

a

a

a

a

a

a

b

b

b

b

b

b

b

a

cd

d

bcd

bc

b

bc

bcd

a

de

ef

f

ab

a

cd

a

bc

e

e

d

c

a

b

-

-

cd

d

c

b

a

ab

-

-

c

c

c

b

a

a

-

-

d

d

d

c

a

b

-

-

a

a

a

a

a

a

-

-

abc

d

bc

ab

a

c

-

-

c

d

cd

b

a

a

-

-

c

d

c

b

a

b

-

-

DAF : Days af t er f l ower . L : Pod l engt h, W: Pod wi dt h, T : Pod t hi ck,
PW* : Pod wei 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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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채용 완두의 개화후 협의 경시적 발육을 그림 4- 1 ∼5에서 보면,

품종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협장과 협폭은 개화후 10일, 협의 두께와 협

중 및 협의 경도는 개화후 20일까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협채용

완두의 식품 가공 적성을 고려하면 협채용 완두의 최적 수확시기는 개화후

10일 내외로 생각되어 진다.

개화후 일수별 조섬유 함량을 보면 그림 4- 6과 같다. 조섬유 함량은 공시

된 품종 모두 개화 후 10일째 가장 낮은 값을 보였고, 공시된 품종 중에서

는 Shi r ohana가 섬유질의 함량이 높고 Toyonar i 가 섬유질 함량이 낮았다.

Fi g 4-1. Change i n pod l engt h at DAF. Fi g 4-2. Change i n pod wi dt h at DAF.

Fi g 4-3. Change i n pod t hi ckness at DAF. Fi g 4-4. Change i n pod wei ght at DAF.

Fi g. 4-5. Change i n pod hardness at DAF. Fi g. 4-6. Change i n pod coarse f i be-
r i c cont ent at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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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4. Change i n qual i t y r el at ed char act er i st i cs of pod edi bl e
peas at days af t er f l ower i ng.

Var i et y
Days af t er
f l ower i ng

Text ur e Panel t est
Har dnes s ( kg/ cm3) Sweet ness Chewi nes s Tot al scor e

Akahana

5 0. 7 1. 5 2. 2 2. 0
10 1. 2 2. 3 2. 9 2. 3
15 1. 6 2. 5 2. 5 2. 4
20 2. 0 2. 2 2. 2 2. 3

mean 1. 3 2. 1 2. 4 2. 3

Azumi no

5 0. 7 2. 0 2. 3 2. 2
10 1. 3 3. 0 3. 3 3. 1
15 1. 6 3. 1 2. 7 3. 0
20 2. 1 3. 0 2. 5 2. 8

mean 1. 4 2. 8 2. 7 2. 8

Azus agawa

5 0. 9 2. 0 2. 8 2. 3
10 1. 4 2. 5 2. 9 2. 7
15 1. 5 3. 4 3. 0 3. 3
20 2. 0 2. 5 2. 3 2. 8

mean 1. 4 2. 6 2. 8 2. 8

I zuki nar i

5 0. 8 1. 7 2. 5 2. 0
10 1. 3 2. 4 2. 5 2. 8
15 1. 8 2. 2 2. 0 2. 3
20 1. 9 2. 2 2. 4 2. 6

mean 1. 4 2. 1 2. 4 2. 4

Nat auhama

5 0. 9 1. 8 2. 2 2. 1
10 1. 3 2. 4 2. 4 2. 2
15 1. 7 2. 3 2. 8 2. 6
20 2. 0 1. 7 1. 9 1. 9

mean 1. 5 2. 1 2. 3 2. 2

Shi r ohana

5 0. 7 1. 5 2. 2 1. 7
10 1. 1 2. 7 3. 3 2. 8
15 1. 6 3. 3 2. 9 3. 2
20 1. 7 2. 6 2. 6 2. 9

mean 1. 3 2. 5 2. 8 2. 7

Toyonar i

5 0. 8 1. 9 2. 2 2. 0
10 1. 3 2. 6 2. 8 2. 6
15 1. 5 3. 1 2. 6 2. 7
20 2. 1 2. 1 2. 1 2. 0

mean 1. 4 2. 4 2. 4 2. 3

Mean

5 0. 8 1. 8 2. 3 2. 0
10 1. 3 2. 6 2. 9 2. 6
15 1. 6 2. 8 2. 6 2. 8
20 2. 0 2. 3 2. 3 2. 5

LSD ( 5%) 0. 2 0. 4 0. 5 0. 5
LSD ( 1%) 0. 1 0. 3 0. 3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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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 후 일수별 협채용 완두의 품질관련 특성을 보면 표 4- 14와 같다.

관능검사에서 단맛은 Azumi no, Azusagawa, Shi r ohana등이 2. 8, 2. 6, 2. 5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Azumi no가 2. 8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씹힘성은

품종간 유의적인 차가 인정되지 않았고, 전체 기호도는 Azumi no, Azusagawa

등이 각각 2. 8, 2. 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도는 품종간 유의적인 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Nat auhama가 1. 5kg/ cm3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개화

일수별 단맛과 전체 기호도는 개화 후 15일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10

일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씹힘성은 개화 후 10일에서 2. 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개화 후 15일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협채용 완두의 최적수확시기는 협장 및 협폭이 거의 성

숙되고 관능검사의 단맛, 씹힘성, 전체 기호도 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개

화 후 10 ∼15 경이 수확 최적기로 판단된다. 풋콩의 경우 폼질관련 특성 중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하는 요인으로 물리적 특성을 들 수 있는데

Masuda( 1991) 는 그 중에서도 경도는 풋콩의 t ext ur e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

표가 되며 경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품종, 수확시기, 조리시간 등이

있고 조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며 협색이 나빠진다고 하였

다.

2 . 제 2년 차

가. <시험 1> 냉동 풋콩 가공공장 가동일수연장 및 풋콩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작부유형 개발

1) 시험 1- 1. 협채용 완두의 생산성 검정 및 농가소득 분석

청송지방에서의 협채용 완두 재배시험 결과는 표 4- 15와 같다. 개화시까

지의 일수는 54일이었고 경장 93cm, 분지수 3. 9개, 주경절수 20개, 개체당

협수 42개, 개체당 협중은 52. 3g 이었으며, 협채용 완두의 녹협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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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t / ha이었다.

Tabl e 4- 15. Gr owt h and yi el d of pod- edi bl e peas .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l ant
hei ght
( cm)

No. of
nodes

No. of
br anches

No. of
pods per
pl ant

Wei ght of
gr een- pods
per pl ant

( g)

Yi el ds of
gr een pod

( t / ha)

Shi r ohana 54 93 20 3. 9 42 52. 3 8. 7

협채용 완두의 개화시 후 일수별 수확량은 그림 4- 7과 같다. 개화시

후 일수별 수확량을 보면 개화시 후 11일에는 전체 수확량의 2%정도가 수확

되었으며, 개화시 후 16 ∼36일 사이에 전체 수확량중 95. 8%가 수확이 되었

고, 개화시 후 41일경에는 전체 수확량의 97. 8%가 수확이 되었다. 개화시

후 10일경이나, 40일 이후에 수확되는 협채용 완두의 경우는 협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협채용 완두는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이나 협의

품질을 고려하여 개화시 후 15일 이후부터 40일까지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 g. 4- 7. Pod yi el d of pod- edi bl e peas at days af t er f l ower 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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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지두 시험포장에서 재배한 협채용 완두의 수량과 기타 여러 소득에

관여되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협채용 완두 재배농가의 소득분석 결과

는 표 4- 16과 같다. 농가소득 분석은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97 농축산물표

준소득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간재비중 종묘비, 무기질 비료, 제재료

비와 고용노력비의 경우는 실제 들어간 비용을 산출하여 작성하였고 나머지

항목들은 97 농축산물표준소득 중 풋완두의 소득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협채용 완두의 수량은 870kg/ 10a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협채용 완두가 유

통되고 있지 않아 일본 도매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석하였는데

협채용 완두 가격은 600￥/ kg으로 한화로 약 4, 800원정도에 거래 되고 있어

청송지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은 조수입이 10a당 4, 176천원이었으며,

소득은 3, 305천원으로 나타나 중요한 농가소득원 뿐만아니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작물이 되리라 평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욱 정밀하게

수량이나 소득부분을 평가하여 수출 가능성 작목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시험 1- 2. 풋완두의 생산성 검정 및 농가소득 분석

청송지방의 풋완두의 재배시험 결과는 표 4- 17과 같다. 개화시까지의 일

수는 50일이었으며, 경장 91cm, 분지수 2. 6개, 개체당 협수 18개, 개체당

협중 133g으로 나타났으며, 풋완두의 수량은 8. 4t / 10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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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6. Management r esul t s of pod- edi bl e peas.

Cl ass i f i cat i on Quant i t y
Uni t pr i ce

( Won)

Tot al
pr i ce
( Won)

Remar ks

Tot al r evenue
·Tot al of maj or product
·Tot al of by-product s

870 kg 4, 800
4, 176, 000

Oper at i ng expenses
. I nt er medi at e expenses

Seed
Inorgani c fert i l i zer
Organi c fert i l i zer
Pest i ci des
Fuel ·l i ght ·mot or
Mat eri al
Smal l farmequi pment
Machi nery depreci at i on
Faci l i t i es depreci at i on
Repai rs
Ot hers

. Hi r i ng expenses

. Hi r i ng l abour expenses

Oper at or l abour expenses

4 l
2 kg

1 r ol l

32 l abour s
1, 000m2

10, 000
7, 680

15, 000

35, 000( man)
20, 000( woman)

155, 627

40, 000
15, 360

9, 372
15, 000
2, 416

23, 213
41, 961
6, 012
2, 213

15, 000
700, 000

N: 21, P: 17, K: 17

4days f or man
28days f or

woman
Income
Val ue added
Rat e of i ncome(%)

3, 305, 373
4, 042, 373

79. 2

Sour ce : RDA, St andar d i ncome of agr i cul t ur al and l i vest ock pr oduct s ,
1997

Tabl e 4- 17. Gr owt h and yi el d of gr een peas .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l ant
hei ght
( cm)

No. of
nodes

No. of
br anches

No. of
pods per
pl ant ( g)

Wei ght of
gr een- pods
per pl ant

Yi el ds of
gr een seeds

( t / ha)

Gi ant 50 91 14. 5 2. 6 18 13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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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지방에서 시험 재배된 풋완두에 대한 농가소득 분석은 표 4- 18과 같

다. 완두의 단가는 1998년 6월3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세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종묘비종자, 무기질비료비, 제재료비, 임차료등은 실제 사용된 금

액을 이용하였고, 기타 비용은 97 농축산물표준소득 을 참조하여 분석하였

는데, 조소득은 1, 631천원이었으며, 소득은 1. 375천원으로 나타나 종실용

풋완두 역시 풋콩 전작으로 재배 가능한 농가소득 작물로 평가되었다.

3) 시험 1- 3. Par t ner 작목 도입에 따른 공장가동일수 증대를 위한 작부

유형개발

가) 공장가동 일수연장

경북대학교 시험포장에서 실시한 시험을 기초로 한 청송지두에서의 작부

유형별 완두 및 콩의 예상 재배기간, 수확시기 및 공장장가동 일수는 표

4- 19과 같다. 협채용 완두와 하대두 및 추대두 작형의 경우 협채용 완두의

수확시기가 5월 20일에서 6월 11일로 수확후 추대두 및 하대두를 재식하면

하대두의 경우는 9월 초순경에 수확이 예상되며, 추대두의 경우는 9월 중하

순경에 풋콩 수확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된다. 풋완두와 하대두, 추대두의 작

형에서는 풋완두의 수확기가 6월 5일로 풋완두 수확후 하대두, 추대두를 재

식할 경우 하대두의 경우는 8월 말경에 수확이 예상되며, 추대두의 경우는

9월 중순경에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대두 및 하대두 단작

의 경우는 하대두는 5월 초순에 재식하여 7월말이나 8월 초부터 수확이 되

며, 추대두의 경우는 8월말경에 풋콩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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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8. Management r esul t s of gr een peas .

Cl ass i f i cat i on Quant y
Uni t pr i ce

( Won)

Tot al
pr i ce
( Won)

Remar ks

Tot al r evenue
·Tot al of maj or product
·Tot al of by-product s

840 kg 1, 875
1, 631, 250

Oper at i ng expenses
. I nt er medi at e expenses

Seed
Inorgani c fert i l i zer
Organi c fert i l i zer
Pest i ci des
Fuel ·l i ght ·mot or
Mat eri al
Smal l farmequi pment
Machi nery depreci at i on
Faci l i t i es depreci at i on
Repai rs
Ot hers

. Hi r i ng expenses

. Hi r i ng l abour expenses

Oper at or l abour expenses

6 kg
2 kg

1 r ol l

4days
/ 1, 000m2

5, 000
7, 680

15, 000

35, 000( man)
20, 000( woman)

145, 627

30, 000
15, 360

9, 372
15, 000
2, 416

23, 213
41, 961
6, 012
2, 213

15, 000
35, 000
60, 000

N: 21, P: 17, K: 17

1 days f or man
3 days f or

woman

Income
Val ue added
Rat e of i ncome(%)

1, 375, 623
1, 485, 623

84. 3

Sour ce : RDA, St andar d i ncome of agr i cul t ur al and l i vest ock pr oduct s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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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19. Es t i mat ed oper at i on per i od of f r eezi ng f aci l i t i es.

Cr oppi ng s ys t ems
Mont hl y pl an of cr op cul t i vat i on and pr oces s i ng

J F M A M J J A S O N D

Pod edi bl e pea + s ummer
t ype s oybean

Pod edi bl e
pea

Summer t ype
s oybean

Pod edi bl e pea + aut umn
t ype s oybean

Pod edi bl e
pea

Aut umn t ype
s oybean

Gr een pea + summer t ype
soybean

Gr een pea
Summer
t ype
s oybean

Gr een pea + aut umn t ype
soybean

Gr een pea
Aut umn
t ype
s oybean

Mono cr oppi ng of s ummer
t ype s oybean

Summer t ype
s oybean

Mono cr oppi ng of aut umn
soybean

Aut umn t ype
s oybean

☞ Pr act i cal oper at i on per i od
of f act or y

Oper at i on per i od of f r eezi ng f aci l i t y( f act or y) f or peas and soybeans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상되는 냉동풋콩 가공공장의 가동일은 협채

용 완두가 수확되는 5월 20일부터 약 40일 정도 가동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

며, 하대두 단작이 출하되는 7월말부터 협채용 완두 후작인 추대두가 출하

되는 10월말까지 약 90일 정도 냉동공장을 가동할 수 있어 총 130여일을 가

동할 수 있어 냉동가공 공장의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나) 작부유형별 각 작목의 농업적 특성과 생산성

풋콩 전작으로 재배한 풋완두의 농업적 특성 및 수량을 살펴 보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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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과 같다. 개화까지의 일수는 50일 이었고 경장 66cm, 분지수 0. 6개, 주

경절수 14개, 녹협 수확시기까지의 일수는 86일, 개체당 협중은 50g, 풋완

두의 수량은 15. 2t / ha였으며, 협각을 제외한 풋완두 수량은 10. 1t / ha로 나

타났다.

Tabl e 4- 20. Gr owt h and yi el d of gr een pea, Super kl e.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l ant

hei ght

No. of

br anches

No.

of

nodes

Days t o

gr een

bean

s t age

Wei ght

of pods

per

pl ant ( g)

Yi el d of

gr een

pods

( t / ha)

Yi el d of

gr een

seeds

( t / ha)

Super kl e 50 65. 8 0. 6 14. 3 86 50. 0 15. 2 10. 1

풋완두의 녹협 특성을 보면 협당립수는 6개, 개체당 협수는 8. 1개, 100

협중은 601g, 풋완두 100립중은 60. 1g 이었다( 표 4- 21) .

Tabl e 4- 21. Pod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gr een pea, Super kl e.

Var i et y
No. of seeds

per pod

No. of pods

per pl ant

100- pod

wei ght ( g)

100- seed

wei ght ( g)

Super kl e 6. 0 8. 1 601 60. 1

풋콩의 전작으로 재배한 협채용 완두의 생육과 수량은 표 4- 22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개화시까지의 일수는 57일, 경장 65cm, 분지수 2. 0개, 주경절수

20개이었으며 개체당 협수는 19개, 개체당 협중은 27g 이었다. 수확기간이

22일이나 되어 수확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수량은

8. 3t / ha로 풋콩 전작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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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22. Gr owt h and yi el d of pod- edi bl e pea, Shi r ohana.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l ant

hei ght

( cm)

No. of

br anches

No.

of

nodes

Per i ods t o

gr een pod

har ves t

No. of

pods per

pl ant

Wei ght of

pods per

pl ant ( g)

Yi el d of

gr een pods

( t / ha)

Shi r ohana 57 65 2. 0 20 5/ 20∼6/ 11 19 27 8. 3

풋콩 전작으로 재배한 협채용 완두( Shi r ohana) 는 협장과 협폭이 각각

6. 6, 1. 4cm 이었고, 100협중은 142g 이었다( 표 4- 23) .

Tabl e 4- 23. Pod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pod- edi bl e pea, Shi r ohana.

Var i et y Pod l engt h( cm) Pod wei ght ( g)
100 pod

wei ght ( g)

Shi r ohana 6. 6 1. 4 142

작부유형개발을 위해 단작으로 재배된 하대두인 석량풋콩은 표 4- 24에서

보인 바와 같이 개화일수는 51일, 경장 30cm, 분지수 5. 4개, 주경절수 9. 3

개, 녹협기까지의 일수 93일, 개체당 협수 39개, 개체당 협중 101g이었고,

녹협수량은 11. 1t / ha이었다.

Tabl e 4- 24. Gr owt h and yi el d of summer t ype soybean, Seokr yangput kong
i n f ul l season cr oppi ng.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l ant
hei ght

( cm)

No. of
br anch

No.
of

nodes

Days t o
gr een- bean

s t age

No. of
pods
per

pl ant

Wt . of
pods per
pl ant ( g)

Yi el d
of

gr een
pods

( t / ha)

Seokr yang-

put kong
51 30 5. 4 9. 3 93 39 10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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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작으로 재배된 석량풋콩의 녹협관련 특성을 보면 표 4- 25와 같다. 2 ·

3협비율은 85. 7%로 국제 시장규격인 75%이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협장에

서는 2협, 3협모두 4. 5cm이상, 협폭은 3립협폭이 1. 37cm, 500g당 협수가

156개로 국제시장의 규격에 적합하였다. 또한 풋콩의 100립중은 84. 3g, 녹

협 100협중은 346g으로 석량풋콩은 양질의 풋콩품종으로 평가되었다.

Tabl e 4- 25. Pod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summer t ype soybean,
Seokr yangput kong, i n f ul l season cr oppi ng.

Var i et y
Rat e of

2, 3seeded
pod( %)

Pod

l engt h

( cm)

Pod wi dt h

( cm)
Fr esh

wei ght of
100seeds

( g)

Fr esh
wei ght of
100pods

( g)

No. of

pods

/ 500g2

seeded

3

seeded

2

seeded

3

seeded

Seokr yang-

put kong
85. 7 5. 32 6. 53 1. 16 1. 37 84. 3 346 156

추대두 품종들의 생육과 수량특성을 보면 표 4- 26에서 보인 바와 같다.

아직까지 추대두에 대한 풋콩 적성은 평가된 적이 없으나 장엽콩은 협당립

수가 많고, 검정콩 1호는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풋콩으로 이용되어온

유색콩으로서 풋콩으로 이용 가능성을 검토코자 하였으며 185234는 재래 유

색 유전자원중 수년간의 특성검정을 통해 수량성을 제외한 알맹이의 물성이

풋콩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었다. 공시한 3품종간 녹협일수는 거의 비슷하였

으나 녹협수량은 장려품종으로 종피색이 흑색인 검정콩 1호가 ha당 6. 7톤으

로 가장 높았고, 장엽콩이 5. 8톤이었으며 185234는 녹협수량이 2. 9톤으로

재래종중에서 바로 재배 가치가 있는 풋콩용의 품종을 선발한다는 것은 쉽

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공시한 3품종의 녹협관련 특성을 일본시장에서의 규격품 기준인 협장

4. 5cm 이상, 협폭 1. 3cm이상, 500g당 협수 175개 이하와 비교하여 보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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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장엽콩과 185237은 합격품이었으며, 협폭에서는 장엽콩은 기준에

0. 2cm나 미달되었고, 검정콩 1호와 185237은 0. 1cm가 미달되었다. 또한,

500g당 협수에 있어서는 3품종 모두가 규격에 미달하였으나 185237이 가장

기준치에 근사한 값을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아 녹협관련 특성면에서 볼 때

185237이 협장이 협폭과 협중이 기준에 약간 미달되나 협장은 기준에 크게

상회하여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표 4- 26에서 보인 바

와 같이 녹협수량이 아주 낮아 바로 재배는 불가능하며 양질의 풋콩품종 육

성의 모본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은 품종이라고 생각되어진다.

Tabl e 4- 26. Gr owt h and yi el d of aut umn t ype soybeans .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l a n t
hei ght
( cm)

No. of
br anches

N o .
of
nodes

Days t o
gr een- bean
s t age

No. of
pods per
pl ant

Wt . of
pods per
pl ant ( g)

Yi el d
( t / ha)

Jangyeob

- kong
67 76 8. 4 17. 3 117 67 103 5. 8

Keomj eong

kong 1
67 85 8. 0 17. 9 121 72 132 6. 7

185234 58 68 4. 3 14. 8 117 37 78 2. 9

Tabl e 4- 27. Pod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aut umn t ype soybean

Var i et y

Rat e of

2 ·3seeded

pod( %)

Pod l engt h

( cm)

Pod wi dt h

( cm)
Fr esh wt .

of 100

seeds ( g)

Fr esh

wt . of

100 pods

( g)

No. of

pods

/ 500g
2

seeded

3

seeded

2

seeded

3

seeded

Jangyeob-

kong
85. 9 4. 5 5. 3 1. 0 1. 1 55. 7 210. 3 228. 7

Keomj eong-

kong 1
77. 8 4. 3 5. 3 1. 2 1. 2 67. 4 244. 2 217. 2

185237 82. 6 5. 0 6. 3 1. 2 1. 2 79. 4 257. 7 19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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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대두와 추대두의 소득분석

( 1) 하대두( 석량풋콩)

현재 청송지두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배되고 있는 석량풋콩에 대한

소득분석 결과는 표 4- 28과 같다. Kg당 단가를 1, 875원으로 한 경우 주산물

판매가액이 약 206만원/ 10a이었고 생산비를 제외한 소득은 약 186만원/ 10a

이었다.

( 2) 추대두( 장엽콩, 검정콩1호 및 185234)

추대두의 수량성에 근거하여 하대두와 같은 방법으로 각 품종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장엽콩, 검정콩1호 및 185234의 소득이 각각 886, 194원,

1, 054, 944원 및 342, 444원으로 나타났다.

Tabl e 4- 28. Management r esul t s of Seokr yangput kong.

Cl ass i f i cat i on
Quant i t y

( kg/ 10a)

Uni t pr i ce

( Won)

Tot al

pr i ce

( Won)

Remar ks

Tot al r evenue

. Tot al of maj or product

. Tot al of by-product s

1, 100 kg 1, 875 2, 062, 500 Whol e sel l

pr i ce at

Kar akdong

Mar ket

on Sept . 5,

1998

- 146 -



Tabl e 4- 28. Management r esul t s of Seokr yangput kong. ( cont i nued)

Cl ass i f i cat i on
Quant i t y

( kg/ 10a)

Uni t pr i ce
( Won)

Tot al
pr i ce
( Won)

Remar ks

Oper at i ng expenses
. I nt er medi at e expenses

Seed
Inorgani c fert i l i zer
Organi c fert i l i zer
Pest i ci des
Fuel ·l i ght ·mot or
Mat eri al
Smal l farmequi pment
Machi nery depreci at i on
Faci l i t i es depreci at i on
Repai rs
Ot hers

. Hi r i ng expenses

. Hi r i ng l abour expenses

Oper at or l abour expenses

6. 1 kg

638kg

2days
/ 1, 000m2

2, 144

35, 000( man)
20, 000( woman)

13, 081
10, 992
15, 153
5, 385
3, 030
2, 360
1, 144

16, 468
477

2, 615
601

70, 000
60, 000

N: 21, P: 17, K: 17

2 days f or man
3 days f or

woman
Income
Val ue added
Rat e of i ncome(%)

1, 861, 194
1, 935, 642

90. 2

Sour ce : RDA, St andar d i ncome of agr i cul t ur al and l i vest ock pr oduct s ,
1997

나. <시험 2> Par t ner cr op 재배법 확립 및 냉동 가공 기술 개발

1) 시험 2- 1 협채용완두의 재식밀도 구명

재식밀도별 협채용 완두의 농업적 특성 및 수량은 표 4- 29와 같다. 품종

의 평균간 비교를 보면 녹협의 협장은 Shi r ohana, Toyonar i 이 각각 6. 6,

6. 5cm으로 두품종간에는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나 Akahana보다는 높았으며,

협장은 Shi r ohana, Toyonar i 가 1. 4cm 으로 협장이 길었으며, 경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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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nar i 가 131cm으로 가장 길었고 녹협수량은 Akahana가 616kg/ 10a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Toyonar i 가 398kg/ 10a으로 나타났다.

Tabl e 4- 29. Ef f ect of pl ant i ng densi t y on gr owt h and yi el d of
pod- edi bl e peas .

Var i et y
Pl ant i ng

densi t y

Days t o

f l ower i n

g

Gr een
pod

l enght
( cm)

Gr een
pod

wi dt h
( cm)

Pl ant
hei ght

( cm)

No. of

br anches

No. of

nodes

No. of
pods per

pl ant

Yi el ds
of

gr een
pods

( t / ha)

Shi r ohana

30 ×20cm 58 6. 0 1. 4 45. 6 0. 5 16 8. 0 2. 43
40 ×15cm 58 6. 7 1. 4 52. 3 0. 6 19 11. 1 2. 77
50 ×12cm 58 7. 2 1. 5 48. 6 0. 3 17 9. 1 2. 19
60 ×10cm 58 6. 5 1. 4 61. 7 0. 1 17 6. 1 1. 85

m 58 6. 6 1. 4 52. 1 0. 4 17 8. 6 2. 31

Akahana

30 ×20cm 70 5. 8 1. 2 56. 9 1. 6 18 15. 9 6. 29
40 ×15cm 69 5. 9 1. 2 53. 7 1. 5 18 14. 2 5. 87
50 ×12cm 70 6. 1 1. 3 64. 8 2. 3 18 22. 8 6. 20
60 ×10cm 69 6. 0 1. 2 61. 9 1. 4 19 14. 7 6. 29

m 69 5. 9 1. 2 59. 3 1. 7 18 16. 9 6. 16

Toyanar i

30 ×20cm 70 6. 4 1. 4 128. 3 2. 3 19 13. 6 5. 11
40 ×15cm 70 6. 6 1. 4 133. 7 2. 2 21 9. 3 4. 39
50x ×12cm 70 6. 3 1. 4 121. 2 1. 3 19 9. 5 3. 14
60 ×10cm 70 6. 7 1. 5 139. 4 1. 6 19 11. 0 3. 29

m 70 6. 5 1. 4 130. 6 1. 8 19 10. 8 3. 98

Mean

30 ×20cm 66 6. 1 1. 3 76. 9 1. 4 18 12. 5 4. 61
40 ×15cm 66 6. 4 1. 3 80. 0 1. 4 19 11. 5 4. 34
50 ×12cm 66 6. 5 1. 4 78. 2 1. 3 18 13. 8 3. 84
60 ×10cm 66 6. 4 1. 4 87. 6 1. 0 18 10. 6 3. 81

LSD

( 5%)

Bet . means of
var i et y 4. 3 0. 1 0. 1 10. 2 1. 8 5. 4 15. 4 1. 15

Bet . means of
pl ant i ng
dens i t y

0. 7 0. 4 0. 1 9. 8 0. 5 1. 0 3. 9 0. 33

재식밀도 평균간 비교에서는 녹협장, 녹협폭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경

장은 60 ×10cm에서 88cm으로 길어 30 ×20cm보다는 유의적인 차가 인정되었

고 소식할수록 경장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녹협수량에서는 밀식한 30

×20cm에서 461kg/ 10a로 가장 높았으나 40 ×15cm과는 유의적인 차가 인정되

지 않았으나 밀식할 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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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2- 2. 협채용 완두의 수확시기 검정

공시한 품종들의 농업적 특성을 살펴 보면 표 4- 30와 같다. 개화일수는

Toyonar i 가 70일로 가장 길었고 Azumi no와 Azusagawa가 각각 51, 53일로 조

생종이었으며, 녹협의 수확기간을 보면 Azumi no가 5월 9일부터 6월 15일까

지로 수확시기가 가장 빨랐고 Azusagawa, I zuki nar i , Shi r ohana등이 6월 20

일 이전으로 풋콩의 전작으로 재배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kahana, Nat suhama, Toyonar i 등은 마지막 수확시기가 6월 23일로 하고현상

으로 인해 더 이상 생육이 되지 않아 수확을 중단하였다. 경장은 Toyonar i ,

Azumi no, 및 Azusagawa등이 각각 137, 132, 123cm으로 가장 컸으며, 분지

수는 Akahana, I zuki nar i , Nat suhama등이 3. 3, 3. 1, 3. 0개로 다분지형 품종

이었으나, Shi r ohana와 Toyonar i 등과는 차이가 없었으며, 주경절수 및 개체

당 협수는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았고, 녹협수량에서는

Akahana, I zuki nar i , Nat suhama등이 338, 333, 332kg/ 10a로 공시 품종중에

서는 높은 수량을 보였으나 Shi r ohana와 Toyonar i 등과는 유의적인 차가 인

정되지 않았다.

Tabl e 4- 30. Gr owt h and yi el d of pod- edi bl e peas at 10 days af t er
f l ower i ng.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i ng

Per i od of
har vest *

Pl ant
hei ght
( cm)

No. of
br anches

No. of
nodes

No. of pod
per pl ant

Gr een pod
yi el d
( t / ha)

Akahana 69a M28- J 23 71. 8b 3. 3a 14. 9a 22. 4a 3. 38a

Azumi no 51e M09- J 15 131. 5a 1. 5b 17. 0a 23. 5a 2. 48b

Azus ngawa 53d M13- J 18 123. 2a 1. 3b 16. 2a 19. 9a 1. 95b

I zuki nar i 60b M22- J 19 77. 0b 3. 1a 14. 8a 23. 0a 3. 33a

Nat auhama 61b M22- J 23 78. 7b 3. 0a 16. 0a 25. 1a 3. 32a

Shi r ohana 57c M18- J 18 66. 0b 2. 5a b 15. 3a 21. 2a 2. 61a b

Toyonar i 70a M30- J 23 136. 8a 2. 5a b 17. 6a 18. 9a 2. 73a b

LSD( 5%) 2 16. 5 1. 3 2. 9 10. 5 0. 78

* Mand J s t ands f or May and June, r espect i ve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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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한 품종들의 녹협관련 특성을 보면 표 4- 31과 같다. 협장은

Toyonar i , Akahana, 및 I zuki nar i 등이 6. 90, 6. 75, 6. 75cm으로 가장 길었으

나 Nat suhama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Azusagawa가 4. 90cm

으로 가장 짧았고, 협폭은 Toyonar i 가 1. 60cm으로 가장 길었으나 I zuki nar i

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그외의 품종들간에는 협폭의 길이는 비슷하

였다. 협중은 Toyonar i 가 2. 1g으로 가장 무거웠으나 Nat suhama와는 차이가

없었으며 Shi r ohana, Azumi no, Azusagawa등이 1. 2, 1. 5, 1. 4g으로 가장 낮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Tabl e 4- 31. Pod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pod- edi bl e pea var i et i es.

Var i et y Pod l engt h( cm) Pod wi dt h( cm) Wei ght per pod( g)

Akahana 6. 75a 1. 35bc 1. 8b c

Azumi no 5. 48bc 1. 20c d 1. 5d

Azusngawa 4. 90c 1. 10d 1. 4d

I zuki nar i 6. 75a 1. 43a b 1. 7c

Nat suhama 6. 23a b 1. 25b c d 2. 0a b

Shi r ohana 5. 13bc 1. 28bc 1. 2d

Toyonar i 6. 90a 1. 60a 2. 1a

LSD( 5%) 1. 14 0. 18 0. 2

개화후 일수별 협채용 완두의 품질관련 특성을 보면 표 4- 32와 같다.

관능검사에서 단맛은 Azumi no, Azusagawa, 및 Shi r ohana등이 2. 8, 2. 6, 2. 5

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Azumi no가 2. 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씹힘성

은 품종간 유의적인 차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전체 기호도는 Azumi no,

Azusagawa등이 각각 2. 8, 2. 8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경도는 품종간 유의

적인 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Nat suhama가 1. 5kg/ cm3으로 높은수치를 보였

으며, 개화후 일수별 단맛과 전체 기호도는 개화후 15일에서 높은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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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나 10일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씹힘성은 개화후 10일에서

2. 9로 가장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개화후 10일과 역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협채용 완두의 개화 후 일수별 vi t ami n C 함량의 변이는 그림 4- 8과 같

다. 공시한 품종 모두가 개화 후 일수가 증가할수록 vi t ami n C 함량은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hi r ohana의 경우 개화 후 5일에 vi t ami n C가

30. 4mg%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개화 후 10일에 11. 5, 15일에 6. 2, 20일

에는 1. 6mg%로 나타나 개화 후 일수가 증가할수록 vi t ami n C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Azusagawa는 개화 후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완만한 감소를 보

이다가 15일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zumi no의 경우는 개

화 후 일수가 증가할수록 계속하여 감소하였으며, Toyonar i 는 다른 품종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개화 후 10일까지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0

일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Vi t ami n C 함량 역시 협채용 완

두의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수확시기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지표

라 생각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협채용 완두의 최적수확시기는 협장 및 협폭이

거의 성숙되고 관능검사의 단맛, 씹힘성, 전체 기호도등에서 높은 수치를

보인 개화후 10 ∼15일이 수확 최적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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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32. Qual i t y r el at ed char act er i s t i cs of pod- edi bl e peas at
di f f er ent dat e af t er f l ower i ng.

Var i et y Days af t er
f l ower i ng

Panel t es t Text ur e

Sweet nes s Chewi ness Tot al s cor e Har dness ( kg/ cm3)

Akahana

5 1. 5 2. 2 2. 0 0. 7
10 2. 3 2. 9 2. 3 1. 2
15 2. 5 2. 5 2. 4 1. 6
20 2. 2 2. 2 2. 3 2. 0

mean 2. 1 2. 4 2. 3 1. 3

Azumi no

5 2. 0 2. 3 2. 2 0. 7
10 3. 0 3. 3 3. 1 1. 3
15 3. 1 2. 7 3. 0 1. 6
20 3. 0 2. 5 2. 8 2. 1

mean 2. 8 2. 7 2. 8 1. 4

Azus agawa

5 2. 0 2. 8 2. 3 0. 9
10 2. 5 2. 9 2. 7 1. 4
15 3. 4 3. 0 3. 3 1. 5
20 2. 5 2. 3 2. 8 2. 0

mean 2. 6 2. 8 2. 8 1. 4

I zuki nar i

5 1. 7 2. 5 2. 0 0. 8
10 2. 4 2. 5 2. 8 1. 3
15 2. 2 2. 0 2. 3 1. 8
20 2. 2 2. 4 2. 6 1. 9

mean 2. 1 2. 4 2. 4 1. 4

Nat s uhama

5 1. 8 2. 2 2. 1 0. 9
10 2. 4 2. 4 2. 2 1. 3
15 2. 3 2. 8 2. 6 1. 7
20 1. 7 1. 9 1. 9 2. 0

mean 2. 1 2. 3 2. 2 1. 5

Shi r ohana

5 1. 5 2. 2 1. 7 0. 7
10 2. 7 3. 3 2. 8 1. 1
15 3. 3 2. 9 3. 2 1. 6
20 2. 6 2. 6 2. 9 1. 7

mean 2. 5 2. 8 2. 7 1. 3

Toyonar i

5 1. 9 2. 2 2. 0 0. 8
10 2. 6 2. 8 2. 6 1. 3
15 3. 1 2. 6 2. 7 1. 5
20 2. 1 2. 1 2. 0 2. 1

mean 2. 4 2. 4 2. 3 1. 4

Mean

5 1. 8 2. 3 2. 0 0. 8
10 2. 6 2. 9 2. 6 1. 3
15 2. 8 2. 6 2. 8 1. 6
20 2. 3 2. 3 2. 5 2. 0

LSD( 5%) Bet . means of
var ei t y

0. 4 0. 5 0. 5 0. 2

LSD( 5%) Bet . means of days
af t er f l ower i ng

0. 3 0. 3 0. 3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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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g 4- 8. Change of vi t ami n C and sucr ose cont ent and i n pods f or
pod- edi bl e peas af t er f l ower i ng.

3) 시험 2- 3. 협채용 완두의 냉동가공 기술 개발

증자시간, 방법별 협채용 완두의 경도 및 관능검사의 결과는 표 4- 33와

같다. 경도는 물, 증기증자 방법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증자시

간별로 경도의 변화를 보면 물, 증기증자 모두 증자시간이 늘어날수록 경도

는 감소하였다. 관능검사에서 증자방법별 단맛, 고소한 맛, 씹힘성, 전체

기호도는 증기 증자가 각각 2. 7, 2. 5, 2. 7, 2. 4로 물 증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가 인정되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증자시간별 경도는 증

자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관능검사의 단맛, 고소한 맛, 및 전체 기

호도는 3분증자시 2. 9, 2. 6, 2. 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씹힘성은 증자

시간별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협채용

완두는 증기에 3분간 증자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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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33. Har dness and panel t es t scor es of pod- edi bl e pea gr ai ns
pr ocessed by di f f er ent met hods and t i me of bl anchi ng.

Bl anchi ng
met hods

Bl anchi ng
Ti me

Har dness
( kg/ cm3 )

Panel t est

Sweet ness Tas t e Chewi ness Tot al scor e

Wat er

1mi n 1. 19 2. 0 2. 0 2. 5 1. 9

2mi n 0. 70 2. 2 1. 8 2. 4 2. 1

3mi n 0. 52 2. 6 2. 5 2. 4 2. 7

4mi n 0. 38 1. 6 1. 7 2. 2 1. 8

5mi n 0. 31 1. 7 1. 4 2. 2 1. 6

m 0. 62 2. 3 2. 0 2. 0 1. 9

St eam

1mi n 0. 74 2. 4 2. 2 2. 4 2. 1

2mi n 0. 73 3. 1 2. 4 2. 7 2. 4

3mi n 0. 67 3. 1 2. 7 2. 6 3. 0

4mi n 0. 56 2. 7 2. 4 2. 8 2. 6

5mi n 0. 42 2. 7 2. 2 2. 9 2. 4

m 0. 62 2. 7 2. 5 2. 7 2. 4

Mean

1mi n 0. 97 2. 2 2. 1 2. 5 2. 0

2mi n 0. 71 2. 7 2. 1 2. 6 2. 3

3mi n 0. 60 2. 9 2. 6 2. 5 2. 9

4mi n 0. 46 2. 2 2. 1 2. 5 2. 2

5mi n 0. 37 2. 2 1. 8 2. 6 2. 0

LSD( 5%) Bet . means of
bl anchi ng met hods 0. 04 0. 3 0. 4 0. 2 0. 3

LSD( 5%) Bet . means of
bl anchi ng t i mes 0. 03 0. 5 0. 5 0. 5 0. 5

4) 시험 2- 4. 풋완두의 냉동가공 기술 개발

증자시간, 방법별 풋완두의 경도 및 식미검사를 보면 표 4- 34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경도의 경우는 물 및 증기 증자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관능검

사에서는 단맛, 고소한맛, 씹힘성 및 전체기호도에서 증자방법별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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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으나, 단맛, 고소한맛 및 전체기호도에서 각각 3. 1, 2. 9, 2. 9로

물증자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증자시간별 경도는 4분 이상 증자시 경

도가 낮아졌으며, 관능검사의 경우는 4, 5분증자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5분증자에서 단맛, 고소한맛, 씹힘성 및 전체 기호

도에서 각각 3. 1, 3. 3, 3. 2, 3. 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

면 풋완두의 경우는 물로 4∼5분간 증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 e 4- 34. Har dness and panel t es t scor es of gr een pea gr ai ns
pr ocessed by di f f er ent met hods and t i me of bl anchi ng.

Bl anchi ng

met hods

Bl anchi ng

t i me

Text ur e Panel t es t

Har dness ( kg/ cm3 ) Sweet ness Tast e Chewi ness Tot al
scor e

Wat er

2mi n 1. 20 2. 0 2. 4 2. 9 2. 5

3mi n 1. 12 1. 9 2. 7 3. 1 3. 0

4mi n 1. 04 2. 3 3. 0 2. 9 2. 8

5mi n 1. 00 2. 8 3. 5 3. 3 3. 5

m 1. 10 3. 1 2. 9 2. 3 2. 9

St eam

2mi n 1. 25 1. 6 1. 6 2. 3 1. 5

3mi n 1. 28 1. 9 2. 3 2. 7 1. 9

4mi n 1. 04 3. 3 3. 3 2. 8 3. 4

5mi n 1. 07 3. 3 3. 1 3. 1 3. 3

m 1. 16 2. 7 2. 5 2. 5 2. 6

Mean

2mi n 1. 22 1. 8 2. 0 2. 6 2. 0

3mi n 1. 22 1. 9 2. 5 2. 9 2. 5

4mi n 1. 04 2. 8 3. 2 2. 9 3. 1

5mi n 1. 04 3. 1 3. 3 3. 2 3. 4

LSD( 5%) Bet . means of
bl anchi ng met hods 0. 77 0. 5 0. 4 0. 5 0. 4

LSD( 5%) Bet . means of
bl anchi ng t i mes 0. 11 0. 7 0. 7 0. 7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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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 3년 차

가. <시험 1> 2년차에 평가된 작부유형의 농가실증시험

청송지방에서 파종된 풋완두 Spar kl e과 협채용 완두 Shi r ohana의 출아기

는 각각 4월 1일, 4월 4일이었고 Spar kl e과 Shi r ohana의 농업적 특성 및 표

4- 35와 같다.

Tabl e 4- 35. Gr owt h and yi el d of Spar kl e, gr een pea, and Shi r ohana,
pod- edi bl e pea, i n Cheongsong ar ea.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Pl ant

ht .

( cm)

No. of

br anch

Mai n

s t em

nodes

No.

of

pods

Days t o

har ves t

Yi el d of

gr een pods

( t / ha)

Yi el d of

gr een pea

( t / ha)

Spar kl e 60 63 0. 8 15 12 92 15. 0 10. 0

Shi r ohana 59 65 2. 0 20 19 79∼93 8. 0 -

청송지방에서의 석량풋콩 및 수원 201호의 농업적인 형질조사는 다음 표

3- 36과 같다. 5월 1일 파종한 콩의 개화기는 석량풋콩, 수원 201호가 각각

6월 21일, 6월 24일이었고, 석량풋콩의 2 ·3립 수확량( 8월 14일 수매) 은 최

고 900 ∼1, 000kg, 최저 600∼700kg이었고, 하대두 및 추대두 단작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8월 18일자 기준 풋콩 경락가를 보면 최고가 11, 000원

/ 8kg, 최저가 6, 000원/ 8kg으로 평균 1, 125원/ kg을 받을수 있었다.

완두 후작으로 6월 14일 파종된 석량풋콩, 수원 201호의 개화기는 각각

7월 30일, 7월 31일 이었으며, 녹협수량은 석량풋콩과 수원 201호가 각각

957와 811 kg/ 10a로 석량풋콩이 다소 높게 나왔으나, 실제로 청송지두에서

냉동가공품에 이용되는 2 ·3립협의 수량은 석량풋콩, 수원 201호가 각각

818과 406 kg/ 10a로 석량풋콩의 수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원

201호가 풋콩 품종으로 육성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 이와 같

- 156 -



은 점을 참고로 우량한 품종의 육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Tabl e 4- 36. Gr owt h and yi el d of Seokr yangput kong, summer t ype
soybean, and Suwon 201, aut umn t ype soybean, pl ant ed as 2nd cr op
af t er pea i n Cheongsong ar ea.

Var i et y
Days t o

f l ower

Pl ant

ht . ( m)

Mai n

st em

nodes

No. of

br anch

No.

of

pods

Days t o

gr een pod

har ves t i n

g

Pod yi el d

of 2 ∼3

seeded

( kg/ 10a)

Tot al yi el d

of gr een

pods

( kg/ 10a)

Seokr yang

put kong
46 28. 3 9. 5 6. 3 73. 8 91 818. 4 957. 0

Suwon 201 47 27. 3 9. 7 6. 7 84 89 405. 9 811. 8

표 4- 37은 본 시험에서 협채용, 풋완두 및 추대두와 관행의 하대두를 조

합한 5개 작부유형의 공장가동 일수를 관행의 하대두 재배시의 공장가동일

수와 비교한 것이다. 관행의 하대두만을 재배하는 경우 대부분의 재배와 수

확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장가동 일수는 약 40일 내외가 된다. 그

러나, 하대두와 추대두 전작으로 3월 초순경에 협채용과 풋완두를 파종하면

풋완두는 6월 초순, 협채용 완두는 6월 10경에 수확을 완료하게 된다. 이

시기는 하대두와 추대두를 재배하는 데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로서 뒷

그루로 하대두와 추대두를 재배할 수있다. 이에 더하여 관행의 하대두 단작

과 추대두 단작 작부유형을 적당하게 면적배분하여 재배케 하면 표에서 보

인 바와 같이 공장 가동일수를 150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공장 가동일수를 이와 같이 늘리면 노동력 집중을 막을 수있을

뿐만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제과정에서 여유를 가질 수있기 때문에 고

품질의 냉동풋콩 생산이 가능해진다. 또한, 다양한 상품생산을 통해 청송지

두의 경영효율화를 기할 수있를 것으로 생각된다.

- 157 -



Tabl e 4- 37. Pr act i cal oper at i on per i od of f r eezi ng f aci l i t i es ( f act or y)
by di f f er ent cr oppi ng sys t ems.

Cr oppi ng sys t ems
Mont hl y pl an of cr op cul t i vat i on and pr ocessi ng

J F M A M J J A S O N D

Pod edi bl e pea +
summer t ype soybean

Shi r ohana
Seokr yang
put kong

Pod edi bl e pea +
aut umn t ype soybean

Shi r ohana Suwon 201

Gr een pea + summer
t ype soybean

Super kl e
Seokr yangpu
t
kong

Gr een pea + aut umn
t ype soybean

Super kl e Suwon 201

Mono cr oppi ng of
summer t ype soybean

Seokr yang
put kong

Mono cr oppi ng of
aut umn soybean

Suwon 201

☞ Pr act i cal oper at i on
per i od of f act or y

47days 109days

Oper at i on per i od of f r eezi ng f aci l i t y( f act or y) f or peas and soybeans

2년차에 실험적으로 검정한 6개 작부유형을 청송지두 지역에서 농가실증

을 한 결과( 표 4- 38) 협채용 완두 + 하대두, 협채용 완두 + 추대두, 풋완두

+ 하대두 및 풋완두 + 추대두의 작부체계로부터 관행인 하대두 단작의 956

천원/ 10a 대비 각각 6, 318천원( 661%) , 5, 699천원( 596%) , 2, 352천원( 246%)

및 1, 733천원( 181) 의 조수익이 가능하였다. 추대두 단작의 소득이 하대두보

다 낮은 것은 작시선발 품종의 2, 3립협 비율이 낮아 이를 제외한 협만을 가

공하여 상품화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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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 38. Management r esul t s f r om di f f er ent cr oppi ng sys t ems .

Cr oppi ng
sys t em

Pod- edi bl e pea
( Shi r ohana)

Gr een pea
( Super kl e)

Summer t ype
soybean

( Seokr yang
put kong)

Aut umn t ype
s oybean

( Suwon 201)

Tot al
i ncome

( 000won)
( I ndex)Yi el d

( kg/ 10a) Revenue Yi el d
( kg/ 10a) Revenue Yi el d

( kg/ 10a) Revenue Yi el d
( kg/ 10a) Revenue

Pod-
edi bl e
pea

+ s ummer
t ype
s oybean

800 5, 091 - - 818. 4 1, 227 - - 6, 318
( 660. 9)

Pod-
edi bl e
pea

+ aut umn
t ype
s oybean

800 5, 091 - - - - 405. 9 608 5, 699
( 596. 1)

Gr een pea
+

s ummer
t ype
s oybean

- - 1500 1, 125 818. 4 1, 227 - - 2, 352
( 246. 0)

Gr een pea
+

aut umn
t ype
s oybean

- - 1500 1, 125 - - 405. 9 608 1, 733
( 181. 3)

Ful l
s eas on
cr oppi ng
of
s ummer
t ype
s oybean

- - - - 850 956 - - 956
( 100)

Ful l
s eas on
cr oppi ng
of
a u t u mn
t ype of
s oybean

- - - - - - 720 810 810
( 84. 7)

* Whol e sal e pr i ce at Tokyo Mar ket i n May : 6, 364won/ kg
* Whol e sal l e pr i ce at Kar akdong Mar ket on June : 750won/ kg
* Whol e sal e pr i ce at Kar akdong Mar ket on Augus t : 1, 125won/ kg
* Whol e sal e pr i ce at Kar akdong Mar ket on Sept . 13 : 1, 500won/ kg

나. <시험 2> 냉동풋콩의 시제품 생산

작물시험장에서 육성중인 계통 중에서 선발한 수원 201호를 이용하여

석량풋콩과 함께 냉동풋콩을 일부 생산하였다. 수원 201호에 대한 시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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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기호 및 정확한 품질평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될 것이다. .

다. <시험 3> Par t ner 작목의 냉동가공 시제품 생산 및 생체 판매 가능성

검토

협채용 완두인 Shi r ohana에 대한 생협의 국내시장 가격조사는 협채용 시

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였고, 일본 동경시장 도매시장 경락가 기

준( kg당 6, 364원, 99년 5월) 으로 계산할 경우 조수익이 약 500만원이었다.

또한, 종실용 완두의 경우 6월 14일자 가락동 농산물시장 풋완두의 경락가

는 4kg 평균 3, 000원으로 풋완두 Super kl e을 청송지두에서 재배할 경우 생

협의 경우는 약 112만원/ 10a 판매 소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채용 완두 및 풋완두 종실을 예비실험 결과의 방법대로 냉동 가공품

을 제작하여 서울 가락동시장 도매상에 의뢰하여 판매케 하였는 바, 냉동

협채용 완두 시작품은 250g/ pack 당 2, 500원, 즉 10, 000원/ kg으로 판매가

가능하였다. 수확량을 근거로 예상되는 냉동협채용 완두의 소득은 800만원

/ 10a 이었다. 또한, 풋완두의 종실만을 가공하여 냉동 풋완두로 제작한 시

작품을 9월 초순 가락동 농산물시장 도매상에 의뢰하여 판매한 결과 5, 000

원/ kg으로 판매되어 수확량을 기준으로 풋완두 종실 냉동가공품의 예상소득

은 400만원/ 10a 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시장에 냉동용 협채용 및 종실용

완두제품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시작품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으며, 이들 제품들에 대한 홍보와 수요창출이 필요한 것

으로 보여졌다. 이들 시작품들은 가까운 일본에는 거대한 시장이 있으므로

표본 수출하여 일본 시장에서의 판매 가능성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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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 결과 요 약

1 . 제 1년 차

가. 냉동풋콩 조제시 청송지두 관행인 증기증자에 비하여 물증자가 물성,

특히 풋콩립의 경도를 낮추고 탈립성을 좋게 하였으나, 가공협내의 수

분함량은 증기증자한 것보다 2배나 높았다. 또한, 풋콩의 맛에 있어서

는 증자방법간에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증기증자가 맛이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 풋콩의 물성, 탈립성, 협내 수분함량 및 맛은 증자방법

보다 품종간 또는 품종의 수확시기에 의해 더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

타나 청송지두 관행의 증기증자방법의 큰 문제는 없으나, 이들 품질과

관련한 풋콩 적품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냉동풋콩 조제시 청송지두 관행의 증자시간 3분은 물성관련 형질 분석

결과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증자시간을 1 ∼2분 늘리는 것이 고품질

풋콩생산에 필요한 것을 판단되었다. 현재 3분간의 증자는 수매물량의

가공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인 바, 증자시설의 확충이

고품질 풋콩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현재 청송지두의 염장농도 5%는 생산품의 적당한 맛을 내는데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저온 처리전 증자세척한 협의 염장처리농도를 가능하

면 20%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농가소득증대와 아울러 공장의 가동일수를 늘려 청송지두의 경영개선을

기하고자 검토한 par t ner 작물중 종실용 완두는 청송지방에서 3월 10일

파종시 10a당 최고 668kg의 녹협수량과 약 92만원의 조수익이 가능하였

다. 또한, 협채용 완두의 적품종 선발에서는 녹협관련 특성이 양호하고

수량성이 높은 Shi r ohana를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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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 2년 차

가. 풋콩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공장가동일수의 연장 및 수매가의 하향조정

을 통해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par t ner 작목과 기존

의 하대두와 생육일수가 긴 추대두를 도입하여 6개의 상이한 작부유형

을 만들고 이들작목들에 대한 수익성을 실험적으로 검정한 결과, 협채

용 완두와 풋완두의 10a당 소득이 각각 약 300, 138만원이었고, 하대두

석량풋콩은 10a당 소득이 약 1, 861, 194원 추대두는 장엽콩 886, 194원,

흑색검정콩 1호 및 재래종중에서 선발한 185237의 소득은 대략

1, 054, 944원, 342, 444원으로 평가되었다.

나. 상기한 6개의 작부유형( 협채용완두 + 하대두, 협채용 완두 + 추대두,

풋완두 + 하대두, 풋완두 + 추대두, 관행의 하대두 단작, 추대두 단작)

의 다양한 작부체계에 의하여 공장가동일수를 130여일 이상으로 늘리고

가공노동력을 분산할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협채용 완두의 최적 재식밀도는 검정한 4개 재식방법중 40 ×15cm, 1주

1개체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협의 품질과 관련

한 sucr ose와 vi t ami n C함량 및 맛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개화

후 10 ∼15일이 수확 최적기로 평가되었다.

라. 완두를 냉동가공할 경우 협채용 완두는 증기에 3분간, 풋완두는 물에

4 ∼5분간 증자하는 것이 단맛, 고소한맛, 씹힘성 및 전체적인 기호도의

종합평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 제 3년 차

가. 2년차에 실험적으로 검정한 6개 작부유형을 청송지두 지역에서 농가실

증을 한 결과 협채용 완두 + 하대두, 협채용 완두 + 추대두, 풋완두 +

하대두 및 풋완두 + 추대두의 작부체계로 부터 관행인 하대두 단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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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익 956천원/ 10a 대비 각각 6, 318천원( 661%) , 5, 699천원( 596%) ,

2, 352천원( 246%) 및 1, 733천원( 181) 의 조수익이 가능하였다.

나. 본 과제수행에서 작물시험장 팀에 의해 선발된 수원 201호에 대한 시제

품 생산을 완료하여 국내 시장에 표본판매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소

비자의 기호 및 소득분석은 내년 봄 이후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다. Par t ner 작목으로 재배된 협채용 완두인 Shi r ohana를 이용한 냉동협의

시제품을 생산하여 국내판매한 결과 소매가격 10, 000원/ kg으로 판매되

었는 바, 이를 10a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약 800만원/ 10a 조수익이 되

어 신 작물로의 국내재배와 수요창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다. 일

본에 대한 표본 수출을 계획중에 있는 바, 일본시장에 대한 판매 가능

성은 내년 3- 4월경이면 밝혀질 것으로 본다.

라. 냉동 풋완두( 풋종실 이용) 의 국내 표본 판매가는 5, 000/ kg으로 이를

10a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조수익은 약 400만원/ 10a가 되어 앞으로 협

채용 완두와 함께 풋콩의 전작으로 뿐만아니라 냉동풋콩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 청송지두에서 상기한 6개의 작부유형을 체계적으로 농가에 배분하여 운

용할 경우 풋콩 전작으로 재배되는 par t ner 작물로부터의 고수익은 물

론 년중 150일 이상의 공장 가동이 필요하게 되어 청송지두의 경영효율

을 높일 수있을 뿐만 아니라 풋콩 수매가 하향조정으로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 3개 년 종 합 평가

가. 본 연구의 목표로 하였던 일본시장 표본수출에서 지적된 가공기술상의

문제점, 즉 냉동풋콩의 염장농도, 협내 수분함량 및 협개열성은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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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정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본다.

나. 단일 품종을 동시에 수확하는 데 따르는 연간 40일 내외의 공장가동 일

수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풋콩 전작의 협채용과 풋완두 및 추대두를 포

함하는 다양한 작부체계의 도입으로 농가에는 고소득을 보장함과 아울

러 청송지두에는 년간 150일 이상의 공장가동을 가능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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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풋콩의 재해 안정화 기술 개발

제 1 절 서 설

국내개발 조생 풋콩들은 출하기가 8월 초, 중순으로 일본의 풋콩 홍수 출

하기와 겹쳐 수출시 가격이 낮으며, 또한 장마철의 고온 다습 조건에 의한

미이라병 등 병에 의한 반점의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

력이 낮다. 따라서 수출 출하 조절을 위한 주년 생산 기술과 병충해 종합

방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풋콩의 적기 및 비계절 생산을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육성된 일부 조생종 풋콩 품종과 중만생종 장려품종을 공시하여 무가온 비

닐하우스 및 노지에서 파종기 및 재식밀도에 따른 생태, 생육 및 수량 특성

등을 조사하여 풋콩재배시 발생하는 문제점, 파종한계기, 안정적인 주년재

배의 가능성을 통해 풋콩의 다양한 품종육성과 재배기술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포장 위생관리에 의한 방제효과를 조사하므로써 풋콩 재배시 발생하

는 미이라병의 감염경로를 구명하고 관수방법과 비닐피복에 의한 경종적 방

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benomyl 살균제의 처리방법에 따른 방제효과를 조

사하여 약제방제가 불가피한 경우 식용 꼬투리에 직접 살포하지 않는 방제

법의 확립, 그리고 콩 종자병의 동시방제를 위한 우수약제를 선발하고자 수

행되었다. 또한, 풋콩을 재배하고 있는 경북청송군현서면 일대의 일반농가

의 풋콩 재배포장에서 풋콩 생산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병해를 조사하

고, 아울러 콩바이러스의 정제와 항혈청생산을 도모하여 콩 모자이크 바이

러스 저항성 품종육성을 위한 검정 및 방제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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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료 및 방 법

1 . 풋 콩 주 년 재 배 기 술 개발

본 시험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북위 36°50′, 동경127°1

0′) 부속 실습농장의 무가온 비닐하우스와 전작포장에서 1997년부터 1999

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공시품종은 작물시험장, 충남농업기술원 및 경북 청송지두( 콩나라) 에서

분양받은 여름콩형인 석량풋콩, 화엄풋콩, 미원과 가을콩형인 검정콩 1호

및 황금콩을 사용하였다.

파종기는 1년 및 2년차에는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는 3월 15일부터 9월 12

일까지 15일 간격으로 13회를, 노지에서는 4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15일

간격으로 10회를 파종하였다. 3년차에는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은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가을콩형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각

30일 간격으로 3회를 파종하였으며, 노지에서는 여름콩형을 4월 14일부터 6

월 13일까지, 가을콩형을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각 30일 간격으로 3

회를 파종하였다.

재식밀도는 1년 및 2년차에는 휴폭과 주간을 60㎝×20㎝로 하였고, 3년차

에는 여름콩형은 각각 30㎝×20㎝, 40㎝×20㎝, 50㎝×20㎝로 하였으며 가

을콩형은 50㎝×20㎝, 60㎝×20㎝, 70㎝×20㎝로 한 후 3립씩 점파하여 출

현 후 초생엽 전개기에 1본을 제거하고 제 1복엽 완전전개기에 1본을 제거

하여 1주 1본으로 하였다.

시비는 질소, 인산, 칼리를 단비인 요소, 용성인비, 염화칼리를 사용하여

성분량으로 10a당 4㎏- 7㎏- 6㎏을, 퇴비는 1, 00㎏을, 석회는 200㎏을 전량기

비로 시용하였다.

시험구배치는 1년차 및 2년차의 경우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는 2요인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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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배치 5반복으로 하여 파종기를 주요인으로 품종을 부요인으로 두었으

며, 노지는 분할구배치 3반복으로 주구를 파종기로 세구를 품종으로 임의배

치하였다. 3년차의 경우는 무가온비닐하우스와 노지 모두 세세구배치 3반복

으로 파종기를 주구로 재식밀도를 세구로 품종을 세세구로 임의배치하였다.

재배관리는 관행재배에 준하였으며, 각 형질의 조사시기는 풋콩수확기

( R6. 5) 에 조사하였고, 조사기준은 농촌징흥청 식물유전자원 평가기준에 준

하였다.

조사항목으로는 개화시, 개화기, 성숙기, 풋콩수확기, 경장, 경직경, 주

경절수, 분지수, 분지절수, 공협수, 1립협수, 2립협수, 3립협수, 협장, 협

폭, 협후, 개체당전중, 개체당협중, 개체당경중, 개체당립중, 공협비율,

2- 3립협비율, 경협비율, 립경비율, 생협수량, 100립중을 조사하였다. 풋콩

의 개화기는 전 개체의 80%가 개화한 날로 판단하였으며, 수확기는 협최대

비대기인 R6. 5 단계로 기준은 하위엽 중 첫엽이 노랗게 변하는 시기로 정하

였다. 경장은 자엽절에서 정단까지의 길이로, 경직경은 자엽절 부근의 최단

직경으로, 주경절수는 자엽절을 포함한 수로, 분지수는 분지상의 절수가 2

마디 이상인 분지의 수로, 개체당전중은 수확직 후 자엽절이하의 뿌리를 제

외한 후 측정한 무게로, 개체당경중은 엽을 다 제거한 후 협을 제외한 부분

의 무게로, 생협수량은 수확직 후 공협을 제외한 개체당 생협의 무게를 조

사하여 10a당 수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나머지 항목은 농촌진흥

청의 식물유전자원평가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2 . 풋 콩 미 이 라병 의 방 제

가. 포장위생 관리에 의한 병 방제

공시품종 석량풋콩을 1/ 20, 000 와그너 폿트에 1주 1본으로 폿트당 2주씩

재식하여, 바닥에 비닐을 깐 하우스내에서 완전임의배치 5반복으로 재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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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폿트의 시비량은 성분량으로 N- P- K = 4- 7- 6kg/ 10a을 전량 기비로 하

고, 퇴비 200kg/ 10a을 함께 시용하였다. 폿트 주변의 낙엽이나 떡잎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재배지를 최대한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미이라병의 전염원

을 배제하였다. 이병종자에서 분리, 배양한 병원균(Phomops i s spp. ) 을 혼합

하여 결협기 식물체에 분무접종 및 줄기접종을 시켰고, 종자가 형성된 꼬투

리에 협접종을 하였다. 식물체 분무접종은 병원균을 감자한천배지에 배양하

여 증류수로 약 105포자/ ml 농도의 포자현탁액을 만들고, 0. 01% t ween 20을

혼합하여 분무접종하였다. 줄기접종 및 협접종은 이쑤시개 접종법( 2, 11) 을

이용하였으며, 접종후에는 25oC, 80% RH로 48시간 동안 유지한 다음 비닐하

우스에서 재배하였다.

나. 관수방법과 비닐피복에 의한 경종적 방제

시설재배 풋콩 미이라병의 경종적 방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닐하

우스에 석량풋콩을 파종하였다. 시비량은 성분량으로 N- P2O5- K2O = 4 : 7 :

6 kg/ 10a을 전량기비로 시용하였다. 재식밀도는 60cm x 20cm로 주당 3립씩

점파한 후 초생엽이 완전 전개된 후 1주 1본만 남기고 솎아 주었다. 처리는

점적관수 비닐피복, 점적관수 무피복, 점적관수 무피복 약제살포, 분무관수

비닐피복, 분무관수 무피복, 분무관수 미피복 약제살포로 하여 난괴법 4반

복으로 배치하였으며 파종 직후 전년도에 수확한 콩깍지를 포장에 골고루

뿌려 미이라 병원균의 전염원을 제공하였다. 점적관수 처리는 PVC관을 사용

하여 비닐하우스 포장에 수로를 만들고 T 밸브로 연결한 후 비닐 분수호수

를 T밸브에 끼워 지면에 물방울이 한 두방울씩 떨어지게 설치하였다. 1주일

에 3회 관수하였고 수압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처리구 1, 4반복구와 2, 3반

복구를 나누어서 각각 20분씩 관수처리 하였다. 분무관수 처리는 일반 물조

리개를 이용하여 비오듯이 식물체 위로부터 관수하였고, 처리구마다 10 ℓ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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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3회 관수하였다. 비닐피복 처리구는 파종 후 바로 지면에 피복 하

였으며 콩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을 때 수시로 비닐구멍을 위치에 맞게 뚫어

주었다. 무피복 처리구는 일반적인 관행 재배법에 준하였고 약제처리구는

benomyl 약제를 착협후 10일 간격으로 3회 꼬투리를 중심으로 전 식물체에

고루 살포하였다. 협 이병율과 종실 이병율을 각 처리별로 조사하였다. 방

제가는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를 무방제구로 하여 종실 이병율에 대해 아

래와 같은 공식으로 조사하였다.

무방제구의 이병율 - 방제구의 이병율

방제가( %) = x 100

무방제구의 이병율

다. 베노밀 살균제 처리에 의한 병 방제

Benomyl 살포에 의한 포장위생관리는 포장에서 석량풋콩을 구당 30주씩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여 관행재배 하였으며, benomyl 을 초생단엽기( V1)

부터 결협초기( R3) , 결협초기부터 협 최대비대기( R6) 까지 식물체 주위 지표

면에만 10일간격 3회 살포하여, 결협초기부터 성숙기( R7) 까지 살포하는 관

행방제법과 비교하였다.

병원균의 동정 및 이병율 조사는 각 처리구에서 수확한 풋콩 종자 150립

을 1% NaOCl 로 표면소독하고 감자한천배지에 치상하여 병원균을 순수분리

한 다음 Si ncai r 등( 17, 18) 의 방법으로 병원균의 특성을 조사하여 동정하

였다. 협 이병율은 달관적으로 미이라병 이병협을 조사하였고, 종실 감염율

은 수확한 종실 150립을 무작위로 취하여 McGee( 11) 의 방법으로 조사하였

다. 생육특성은 농촌진흥청 시험조사기준( 13) 에 준하였고, 방제가는 농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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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12) 에 따랐다.

라. 병 방제 우수약제의 선발

국내 등록된 진균병 방제약제 25종을 공시하여, 이들의 사용 추천농도를

첨가한 감자한천배지에서 콩 주요 종자병균 인 미이라병균, 탄저병균, 자주

빛무늬병균의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조사하였다. 균사생장 억제력이 강한 10

종의 살균제를 선발하여 최소억제농도( MI C) 를 측정하였다. 약제의 방제효과

포장검정을 위하여 석량풋콩을 60 x 20cm으로 파종하고, 제2 본엽기에 전년

도 이병경협을 세절하여 포장 전체에 고르게 살포, 전염원을 접종하였다.

약제처리는 3종류 살균제를 베노밀을 대조약제로 하여 사용하였고 살포방법

은 개화기부터 7일간격 3회 살포와 10일간격 3회살포의 2처리로 살포하였으

며 시험은 4반복 난괴법으로 수행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콩의 생육상태, 수

량성 및 이병율을 조사하여 방제효과를 비교하였다.

3 . 풋 콩 SMV 검 정 및 방 제

가. 제 1년차

풋콩의 재배지대별 병해조사는 재배농가의 상담과 달관조사하고 새로이

발견된 콩잘록병( 가칭) 의 병원균분리는 0. 01%sodi um hyphochl or i de로 표면

소독하고 PDA에 배양 후 관행의 병리학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나. 제 2년차

병독성 콩모자이크바이러스의 계통인 SMV G5H는 미국알칸소대학교 식물

바이러스실험실에서 보존 중인 바이러스를 판별품종에 접종하여 계통을 확

인한 후 작물시험장과 미농무성 콩 유전자원연구실의 Nel son박사로부터 분

양받은 종자를 사용하였으며 전자현미경 시료제작방법은 알칸소대학 바이러

스실험실의 김경수박사와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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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년차

1) 콩모자이크병의 방제를 위한 모니터링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풋콩 재배포장을 선정하여 콩모자이크병의 1차전염

을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종자 전

염주율과 시기별 모자이크병 이병주율을 조사했다.

2)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의 정제 ( soong ＆ mi l br at h, ( 1980) 방법을 이용)

가) 즙액접종 15 ∼17일 후 감염된 콩잎들을 수확한 다음 정제 전에 4℃에

서 1시간 동안 냉장 보관한다. ( 순화시작전에 모든 준비물은 냉장고에

넣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믹서기나 완충액 그리고 실험에 필요한

비이커, 삼각플라스크도 넣어두어야 한다)

나) 수확한 콩잎을 가위 등으로 잘게 썰어서 100g씩 달아 준비된 믹서기

에 넣고 10mM의 sodi um- DI ECA( sodi um- di et hyl di t hi ocar bamat e) 를 함

유한 50mM의 인산완충액을 g당 4ml 를 넣어간다( 4ml / g잎) . 뚜껑을 열

어 조직이 인산완충액 속에서 잘 갈리는지를 확인하고 잘 저어준 다

음 30초에서 1분 정도 작동한다.

다) 500ml 의 플라스크에 깔대기를 얹고 그 위를 가제로 2∼3겹 씌워서 즙

액을 걸러낸다. 걸러진 콩잎녹즙액에 부피비율 1: 1의 클로로포럼과

부탄올 혼합액을 콩잎녹즙액에 8%를 첨가하여 20분간 교반기에서 진

탕한다.

라) 저속원심분리기에 넣고 7000r 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를 한다. 녹색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 약 3회 정도) .

마) 원심분리가 끝나면 원심분리기 튜브 안에 생긴 3층을 관찰하고 상층

액을 취하여 준비된 또 다른 비이커에 모아서 냉장고에 보관한다.

바) 모아진 바이러스를 함유한 즙액의 양을 측정한 다음 그 양이 0. 3M되

도록 NaCl 을 첨가하고 아울러 PEG6000을 역시 모아진 상층액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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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도록 첨가하여 1시간 동안 교반시킨 다음 7000r pm으로 20분간

원심 분리한다.

사) 원심분리가 끝나면 상층액은 버리고 침전물은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500mM의 요소( ur ea) 와 20mM의 Na2SO3를 포함한 인산완충액을

넣어 homogeni zer 로 갈아서 다시 현탁액으로 만든다( 침전물이 원액의

1/ 10로 희석될 정도만큼의 아주 소량) . 큰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10000r 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를 한다.

아) 원심분리가 끝난 현탁액의 상층액을 보관하고 이것을 다시 Na2SO3가

없는 완충액( 인산완충액+ur ea) 에 30%설탕액 ( 예를 들어 요소를 함유

한 완충액 70ml 에 설탕 30g을 첨가한 다음 그 용액량을 100ml 로 적정

한 설탕완충액) 을 첨가하여 만든 용액 9ml 를 원심분리 튜브에 넣어

그 위에 보관 중인 상층액 9ml 를 쌓고( 부피비율 1: 1) 3시간동안

27000r pm으로 원심분리한다.

자) 원심분리가 끝난 현탁액의 상층액은 버리고 침전물은 다시 Na2SO3가

없는 완충액( 인산완충액+ur ea) 에 침전물을 녹일 수 있을 만큼만의 량

을 넣어 homogeni zer 로 균질화시켜 희석하여 현탁시킨다.

차)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10, 000r 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타) 최종상층액에 완충액을 첨가하여 다시 15. 0ml 의 현탁액으로 만든 다

음 CsCl 5. 10g을 첨가하고 스윙로터로 40000r pm 24시간 원심분리를

하면 바이러스 층을 볼 수 있다. ( 이때 상층액에 첨가할 량의 완충액

에 CsCl 을 녹인 다음 현탁시킨다. )

파) 주사기로 바이러스층을 취하여 투석막에 넣고 봉한 다음 24시간동안

약1. 5 ℓ의 인산 완충액 속에서 냉장 교반시키면 바이러스순화가 완료된

다.

3) 항혈청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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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콩모자이크바이러스를 이병성 품종에 대량 증식한 후 원심분리법으로

바이러스를 정제하고 이를 토끼에게 1회 정맥주사 , 2회근육주사.

3회 피하주사, 4회 정맥주사를 하고 최종정맥주사 일주 후 채혈하여

역가를 검정하였다.

나) 바이러스의 흡광패턴은 spect r ophot omet er 를 사용하였다.

제 3 절 결과 및 고 찰

1. 풋콩 주년 재배기술 개발

가. 풋콩의 적기 및 비계절 재배에 따른 생태, 생육 및 수량특성

1)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풋콩 조파재배시 문제점

무가온 바날하우스에서 풋콩의 조기재배( 3월 중순) 시 문제점은 극 조파시

저온 스트레스에 의한 출현의 불균일 및 저하로 콩의 초기 영양생장에 장애

가 있었으며, 출현후의 조류 피해 및 협 비대기간의 설치류의 피해가 심하

였고, 생육기간 중의 응애류 및 진딧물의 발생이 심하였다. 그리고 가을콩

형( 중만생종) 의 경우는 극조파시 저온장애 및 다소 길어지는 일장에 대한

반응으로 영양생장기간이 길어져 과번무( 만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복의 피해

가 있었다.

2)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콩형의 과번무( 만화) 현상

과번무( 만화) 현상은 표 5- 1에서 보듯이 3월 15일 파종이 3월 30일 파종에

비해 조기파종임에도 경장이 작은 것은 발아시 저온에의 스트레스로 사료되

며, 두 품종 모두 조파에 의한 과번무현상을 보였는데 검정콩1호의 경우는

3월 30일 파종에서 과번무현상이 가장 컸으며, 황금콩은 4월 29일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품종간의 과번무현상은 극조파시 황금콩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조파재배에 따른 가을생태형의 품종은 조파시 일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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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현상이 적은 방향으로 품종을 육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1.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극조파시 가을콩형( 중만생종) 의 만화현

상의 품종간 차이 ( 단위: cm)

품 종

파 종 기

극 조 파

3월 15일 3월 30일

조 파

4월 14일 4월 29일

적 파

5월 14일

검정콩1호 82 122 108 95 102

황 금 콩 68 88 81 102 78

적파 대비

경장 차이

검정콩1호 - 20 +20 +6 - 7 0

황 금 콩 - 10 +10 +3 +24 0

3)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파종기에따른 생태, 생육 및 수량 특성의 생태

형 및 품종간 반응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두 생태형의 파종기별 재배기간, 파종한계기 및

가능작기는 표 5- 2와 같다. 재배기간의 경우 두 생태형을 비교해보면 파종

시기가 동일할 경우는 여름콩형이 가을콩형보다 수확시기가 15 ∼30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수확가능성으로 본 파종한계기의 경우 조파한계기는 두 생태형 모두

3월 중순이었고, 만파한계기는 두 생태형 모두 7월 하순이었다. 무가온 비

닐하우스의 경우 파종기가 9월 초순까지 13회임을 감안한다면 7월하순이후

3파종기는 발아 및 초기생육은 가능하나 임실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능작기는 여름콩형의 경우 연속 2기작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며, 가을콩

형의 경우는 연속2기작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생태형을 혼

합한 2기작도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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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의 재배기간, 파종한계기 및 가능 작기

생태형 재배기간

여름콩형

3월중 ·하순 파종 → 7월초순 수확

4월중순 파종 → 7월중순 수확

4월하순 파종 → 7월하순 수확

5월중순 파종 → 8월초순 수확

5월하순 파종 → 8월중순 수확

6월중순 파종 → 8월하순 수확

6월하순 파종 → 9월초순 수확

7월중순 파종 → 9월중순 수확

7월하순 파종 → 10월초순 수확

가을콩형

3월중 ·하순 , 4월중순 파종 → 8월중 ·하순 수확

4월하순 ·5월중순 파종 → 9월초순 수확

5월하순, 6월중 ㆍ하순 파종 → 9월중순 수확

7월중순 파종 → 9월하순 수확

7월하순 파종 → 10월중순 수확

파종한계기

○ 조파한계기 → 여름콩형 : 3월중순

가을콩형 : 3월중순

○ 만파한계기 → 여름콩형 : 7월하순

가을콩형 : 7월하순

가능작기

○ 여름콩형 : 연속 2기작 가능

3월중 ·하순, 4월중순 파종 → 7월초 ·중순 수확

7월중 ·하순 파종 → 9월중순, 10월초순 수확

○ 가을콩형 : 연속 2기작 불가능

○ 두생태형 : 혼합작부체계 불가능

파종기별 및 품종별 생태특성을 보면 표 5- 3과 같다. 생육일수를 보면 여

름콩형의 경우는 적파인 4월 14일이 95일이었고, 극조파인 3월 15일이 111

일, 극만파인 7월 28일이 68일로 적파에 비해 극조파시는 생육일수가 약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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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길어졌으며, 극만파시는 약 27일이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을콩형의 경우는 적파인 5월14일에는 생육일수가 112일이었으며, 극조파

시는 75일로, 적파에 비해 극조파시 47일이 길어졌으며, 극만파시는 37일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생태형간의 생육일수 단축폭은 여름콩형에

비해 가을콩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기별 및 품종별의 생육특성과 상호작용은 표 5- 4와 같다. 경장은 3월

15일 극조파와 6월 3일 이후 파종기에서 줄어들었으며, 품종간에는 검정콩

1호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석량풋콩 순으로 나타났다.

경직경은 3월 15일 파종이 가장 굵고 7월 28일 파종이 가장 가늘어 극조

파에서 극만파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파에서는 파종기

가 빠를수록 굵어졌다.

품종간에는 황금콩이 가장 굵었으며, 그 다음이 검정콩1호, 석량풋콩, 미

원순으로 나타났다.

주경절수는 3월 15일 극조파에서만 다소 감소된 후에 3월 30일 파종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 후 파종기가 지연됨에 따라 줄어 들었다. 품종간 차이는

검정콩1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황금콩, 미원, 석량풋콩 순이었다.

분지수와 분지절수는 3월 30일 파종에 비해 3월 15일 파종에서 다소 줄어든

후에 이후 파종기에서는 역시 주경절수와 마찬가지로 파종기가 지연됨에따

라 7월 28일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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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2년간 재배된 두 생태형의 생태특성

파 종 기 품 종 개 화 시 개 화 기 종 화 기 풋 콩 성 숙 기 개 화 일 수 결 실 일 수 생 육 일 수

3월 15일

석량풋콩 5/ 17 5/ 20 5/ 31 7/ 5 66 46 112

미원 5/ 14 5/ 17 5/ 27 7/ 3 63 47 110

평 균 5 / 16 5 / 19 5 / 29 7 / 4 65 47 111

검정콩1호 6/ 18 6/ 23 7/ 3 8/ 19 100 57 157

황금콩 6/ 21 6/ 24 7/ 4 8/ 23 101 60 161

평 균 6 / 20 6 / 24 7 / 4 8 / 21 1 01 59 159

3월 30일

석량풋콩 5/ 26 5/ 29 6/ 7 7/ 8 60 40 100

미원 5/ 26 5/ 28 6/ 6 7/ 5 59 39 97

평 균 5 / 26 5 / 29 6 / 7 7 / 7 60 40 99

검정콩1호 6/ 19 6/ 23 7/ 5 8/ 24 85 62 147

황금콩 6/ 22 6/ 25 7/ 11 8/ 26 87 63 149

평 균 6 / 21 6 / 24 7 / 8 8 / 25 86 63 148

4월 14일

석량풋콩 6/ 2 6/ 4 6/ 15 7/ 26 51 53 103

미원 5/ 30 6/ 2 6/ 13 7/ 12 50 37 87

평 균 6 / 1 6 / 3 6 / 14 7 / 19 51 45 95

검정콩1호 6/ 22 6/ 30 7/ 15 8/ 28 77 60 136

황금콩 6/ 21 6/ 26 7/ 14 8/ 31 73 66 139

평 균 6 / 22 6 / 28 7 / 15 8 / 30 75 63 138

4월 29일

석량풋콩 6/ 16 6/ 19 6/ 24 8/ 1 51 44 94

미원 6/ 11 6/ 14 6/ 21 7/ 27 46 44 89

평 균 6 / 14 6 / 17 6 / 23 7 / 30 49 44 92

검정콩1호 7/ 4 7/ 6 7/ 18 8/ 31 68 56 124

황금콩 7/ 6 7/ 8 7/ 18 9/ 2 70 56 126

평 균 7 / 5 7 / 7 7 / 18 9 / 1 69 56 125

5월 14일

석량풋콩 6/ 20 6/ 23 7/ 1 8/ 11 40 50 89

미원 6/ 19 6/ 22 6/ 28 8/ 6 39 45 84

평 균 6 / 20 6 / 23 6 / 30 8 / 9 40 48 87

검정콩1호 7/ 11 7/ 13 7/ 21 9/ 2 60 51 111

황금콩 7/ 10 7/ 13 7/ 23 9/ 4 60 53 113

평 균 7 / 11 7 / 13 7 / 22 9 / 3 60 52 112

5월 29일

석량풋콩 7/ 3 7/ 5 7/ 14 8/ 18 37 44 81

미원 7/ 2 7/ 5 7/ 12 8/ 14 37 39 76

평 균 7 / 3 7 / 5 7 / 13 8 / 16 37 42 79

검정콩1호 7/ 11 7/ 15 7/ 24 9/ 8 47 53 101

황금콩 7/ 13 7/ 16 7/ 25 9/ 13 48 58 106

평 균 7 / 12 7 / 16 7 / 25 9 / 11 48 56 104

6월 13일

석량풋콩 7/ 14 7/ 17 7/ 25 8/ 30 34 45 78

미원 7/ 14 7/ 16 7/ 22 8/ 21 33 36 69

평 균 7 / 14 7 / 17 7 / 24 8 / 26 34 41 74

검정콩1호 7/ 27 7/ 31 8/ 16 9/ 15 48 46 94

황금콩 7/ 26 7/ 28 8/ 11 9/ 14 45 48 93

평 균 7 / 27 7 / 30 8 / 14 9 / 15 47 47 94

6월 28일

석량풋콩 7/ 25 7/ 28 8/ 12 9/ 5 30 39 69

미원 7/ 23 7/ 26 8/ 9 9/ 3 28 40 67

평 균 7 / 24 7 / 27 8 / 11 9 / 4 29 40 68

검정콩1호 8/ 2 8/ 5 8/ 18 9/ 14 38 40 78

황금콩 8/ 2 8/ 5 8/ 18 9/ 14 38 40 78

평 균 8 / 2 8 / 5 8 / 18 9 / 14 38 40 78

7월 13일

석량풋콩 8/ 12 8/ 4 8/ 25 9/ 19 32 36 68

미원 8/ 9 8/ 11 8/ 22 9/ 14 29 34 63

평 균 8 / 11 8 / 8 8 / 24 9 / 17 31 35 66

검정콩1호 8/ 19 8/ 21 9/ 6 9/ 24 39 35 73

황금콩 8/ 18 8/ 20 9/ 6 10/ 3 38 45 83

평 균 8 / 19 8 / 21 9 / 6 9 / 29 39 40 78

7월 28일

석량풋콩 8/ 25 8/ 26 9/ 8 10/ 5 29 40 69

미원 8/ 22 8/ 24 9/ 6 10/ 2 27 39 66

평 균 8 / 24 8 / 25 9 / 7 10 / 4 28 40 68

검정콩1호 8/ 29 9/ 1 9/ 13 10/ 9 35 38 73

황금콩 8/ 30 9/ 3 9/ 14 10/ 19 37 41 78

평 균 8 / 30 9 / 2 9 / 14 10 / 14 36 4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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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2년간 재배된 두 생태형의 생육특성

파종기 품종
경장

( ㎝)

경직경

( ㎜)

주경절수

( 개)

분지수

( 개)

분지절수

( 개)

공협수

( 개)

1립협수

( 개)

2립협수

( 개)

3립협수

( 개)

협장

( ㎜)

협폭

( ㎜)

협후

( ㎜)

3월15일

석량풋콩 21. 4 10. 5 7. 2 5. 0 16. 6 3. 6 9. 6 17. 6 14. 0 57. 5 13. 2 9. 2

미원 19. 4 8. 6 7. 8 4. 6 15. 0 2. 2 19. 2 8. 4 3. 0 53. 3 13. 7 9. 5

검정콩1호 82. 4 15. 5 19. 0 9. 0 67. 0 10. 8 32. 4 87. 8 17. 0 60. 5 14. 2 9. 5

황 금 콩 68. 0 12. 0 17. 4 11. 4 69. 8 4. 2 41. 8 108. 6 21. 4 57. 6 13. 0 9. 2

평 균 47. 8g 11. 67a 12. 9f 7. 5b 42. 1b 5. 2bc 25. 8a 55. 6b 13. 9d 57. 2a 13. 53a 9. 35b

3월30일

석량풋콩 24. 0 7. 5 9. 2 5. 4 17. 0 7. 0 11. 4 24. 4 13. 6 53. 2 13. 1 8. 8

미원 34. 6 8. 7 12. 2 7. 0 21. 8 2. 2 18. 0 18. 2 4. 0 51. 9 13. 3 8. 3

검정콩1호 121. 6 14. 25. 2 12. 6 89. 0 9. 8 37. 4 118. 0 26. 6 57. 5 13. 8 9. 2

황 금 콩 88. 0 13. 0 19. 8 11. 8 78. 2 11. 6 36. 0 100. 8 19. 8 56. 4 13. 0 8. 9

평 균 67. 1a 10. 80c 16. 6a 9. 2a 51. 5a 7. 7a 25. 7a 65. 4a 16. 0c 54. 76c 13. 33b 8. 82d

4월14일

석량풋콩 23. 6 7. 8 7. 6 5. 2 18. 6 7. 0 10. 8 16. 6 9. 0 58. 0 13. 8 9. 3

미원 32. 0 7. 2 10. 2 5. 2 19. 4 2. 6 20. 6 18. 2 3. 8 52. 9 13. 0 9. 5

검정콩1호 108. 2 11. 3 21. 4 8. 0 57. 8 3. 6 28. 2 84. 8 17. 0 55. 9 13. 4 9. 2

황 금 콩 81. 0 13. 2 17. 0 8. 8 69. 6 11. 2 33. 8 104. 8 30. 4 57. 2 13. 1 9. 6

평 균 61. 2e 9. 87e 14. 1c 6. 8d 41. 4b 6. 1b 23. 4b 56. 1b 15. 1c 56. 00b 13. 32b 9. 41a

4월29일

석량풋콩 20. 2 11. 8 8. 6 5. 2 21. 0 3. 8 12. 2 21. 8 11. 2 57. 8 14. 1 9. 8

미원 34. 8 8. 7 9. 2 5. 0 18. 6 7. 0 16. 2 22. 6 10. 2 54. 6 12. 8 9. 1

검정콩1호 95. 0 13. 7 19. 0 7. 0 53. 4 4. 4 26. 2 78. 0 22. 8 56. 6 13. 5 9. 4

황 금 콩 102. 4 11. 6 18. 0 7. 0 64. 8 4. 0 26. 0 105. 0 29. 6 53. 6 12. 7 8. 9

평 균 63. 1c 11. 47b 13. 7d 6. 1e 39. 5c 4. 8bc 20. 3c 56. 9b 18. 5a 55. 65b 13. 26b 9. 31ab

5월14일

석량풋콩 28. 2 9. 3 10. 0 6. 8 17. 6 2. 8 13. 0 16. 4 7. 0 53. 6 13. 7 9. 6

미원 41. 4 8. 7 12. 0 6. 8 27. 8 1. 6 14. 2 11. 4 7. 4 51. 1 12. 1 9. 7

검정콩1호 101. 6 11. 1 19. 8 8. 6 57. 2 4. 6 35. 2 82. 8 22. 0 56. 2 13. 4 9. 3

황 금 콩 77. 6 12. 234 20. 6 6. 4 52. 2 2. 6 27. 4 81. 0 27. 8 51. 5 12. 1 8. 7

평 균 62. 2d 10. 31d 15. 6b 7. 2c 38. 7c 2. 9d 22. 5b 47. 9c 16. 1c 53. 09d 12. 86cd 9. 32ab

5월29일

석량풋콩 38. 6 9. 0 10. 6 4. 0 19. 4 3. 6 11. 2 27. 0 18. 4 57. 1 13. 9 9. 4

미원 46. 4 6. 2 11. 2 3. 0 9. 2 3. 6 5. 8 22. 4 8. 4 49. 1 12. 0 9. 0

검정콩1호 99. 2 10. 8 15. 6 5. 8 27. 6 6. 2 15. 6 40. 0 16. 8 52. 8 13. 0 9. 7

황 금 콩 75. 8 12. 7 16. 0 6. 0 51. 0 5. 6 32. 6 81. 4 16. 6 50. 0 12. 2 9. 2

평 균 65. 0b 9. 67f 13. 4e 4. 7f 26. 8d 4. 8bc 16. 3d 42. 7d 15. 1c 52. 25e 12. 78cd 9. 38ab

6월13일

석량풋콩 34. 4 6. 83 9. 8 2. 0 5. 0 1. 8 7. 6 18. 0 5. 2 53. 0 13. 3 9. 1

미원 39. 4 8. 0 11. 0 5. 6 18. 6 7. 8 17. 2 28. 6 8. 4 49. 7 12. 1 9. 0

검정콩1호 53. 8 8. 6 13. 8 4. 8 19. 6 5. 4 15. 0 37. 4 11. 0 51. 9 12. 8 9. 2

황 금 콩 58. 2 11. 1 15. 2 7. 2 46. 0 9. 0 29. 2 99. 4 44. 4 52. 7 12. 7 9. 4

평 균 46. 5h 8. 62g 12. 5g 4. 9f 22. 3e 6. 0bc 17. 3d 45. 9c 17. 3b 51. 83e 12. 73cd 9. 18bc

6월28일

석량풋콩 29. 2 5. 9 8. 2 3. 2 8. 4 2. 8 5. 8 11. 6 4. 8 49. 2 12. 5 8. 8

미원 39. 0 8. 2 9. 2 4. 6 14. 6 4. 6 18. 0 33. 2 8. 8 50. 6 12. 1 10. 4

검정콩1호 61. 0 8. 0 12. 0 5. 6 17. 4 3. 4 18. 2 26. 8 8. 8 53. 9 12. 7 9. 6

황 금 콩 61. 4 9. 2 13. 2 6. 0 31. 8 10. 6 35. 4 46. 2 30. 6 56. 9 12. 7 9. 1

평 균 47. 7g 7. 84h 10. 7hi 4. 9f 18. 1f 5. 4bc 19. 4c 29. 5e 13. 3d 52. 64de 12. 45e 9. 49a

7월13일

석량풋콩 34. 6 6. 7 9. 4 3. 4 9. 2 2. 6 9. 4 19. 8 5. 6 52. 2 12. 8 9. 3

미원 46. 8 6. 0 10. 0 3. 0 8. 8 4. 0 10. 6 20. 6 7. 0 50. 8 12. 3 9. 4

검정콩1호 64. 2 6. 8 11. 6 3. 4 9. 8 2. 6 10. 4 37. 8 7. 4 54. 2 12. 7 8. 8

황 금 콩 55. 6 8. 2 12. 2 5. 2 17. 2 9. 8 26. 0 45. 0 12. 0 52. 8 12. 9 9. 2

평 균 50. 3f 6. 93i 10. 8h 3. 8g 11. 3g 4. 8bc 14. 1e 30. 8e 8. 0e 52. 5de 12. 68d 9. 18bc

7월28일

석량풋콩 26. 8 6. 4 9. 0 3. 0 8. 6 3. 2 6. 4 11. 2 3. 8 53. 4 13. 6 9. 2

미원 42. 2 6. 2 9. 6 2. 6 5. 8 3. 2 6. 2 10. 8 2. 0 52. 8 12. 7 9. 4

검정콩1호 54. 6 6. 8 11. 4 3. 0 9. 4 5. 0 9. 6 16. 6 5. 2 55. 0 12. 9 8. 8

황 금 콩 49. 2 7. 7 11. 8 3. 6 11. 0 7. 0 14. 0 13. 0 5. 6 51. 1 12. 3 8. 9

평 균 43. 2i 6. 77j 10. 5hi 3. 1h 8. 7h 4. 6c 9. 10f 12. 9f 4. 2f 53. 07d 12. 89c 9. 09c

평 균

석량풋콩 28. 1d 8. 2c 9. 0d 4. 3d 14. 1d 3. 8c 9. 7d 18. 4c 9. 3c 54. 5b 13. 4a 9. 3a

미원 37. 6c 7. 6d 10. 0c 4. 7c 16. 0c 3. 9c 14. 6c 19. 4c 6. 3d 51. 7c 12. 7c 9. 3a

검정콩1호 84. 2a 10. 7b 16. 9a 6. 8b 40. 8b 5. 6b 22. 9b 61. 0b 15. 5b 55. 5a 13. 2b 9. 3a

황 금 콩 71. 7b 11. 1a 16. 1b 7. 3a 49. 2a 7. 6a 30. 2a 78. 5a 23. 8a 54. 0b 12. 6c 9. 1b

F- 값
파종기 ** ** ** ** ** ** ** ** ** ** ** **

품종 ** ** ** ** ** ** ** ** ** ** ** **

파종x품종 ** ** ** ** ** ** ** ** ** ** ** **

C. V. ( %) 1. 40 2. 59 3. 61 7. 11 6. 27 37. 4 9. 02 8. 91 12. 66 2. 44 2. 29 2. 75

** : Si gni f i cant at P<0. 01.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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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간 차이는 분지수와 분지절수 모두 황금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검정콩1호, 미원, 석량풋콩 순이었다. 협의 특성 중 개체당 공협수는 파

종기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없었으며, 이는 파종기간의 차이와 공협수가 다

른 협수에 비해 기후 및 재배조건 등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추정된

다. 품종간 차이는 황금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검정콩1호 였으며 그 다

음이 석량풋콩과 미원이었는데 두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개체당 1립, 2립 및 3립협수는 극조파와 극만파에서 다른 파종기에 비

해 협수가 감소하였으며, 파종기 지연에 따른 감소현상은 적파에서 극만파

로 갈수록 뚜렷히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는 개체당 1립 협수는 황금콩이 가장 많고 검정콩1호, 미원,

석량풋콩순이었으며, 개체당 2립협수는 황금콩, 검정콩1호순이었으며, 그

다음이 미원, 석량풋콩순이었는데 이 두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개체당

3립협수는 황금콩이 가장 많았으며 검정콩1호, 석량풋콩, 미원순으로 나타

났다.

협장, 협폭, 협후는 파종기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있었으나 일정한 경향

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 파종기간 동안에 협장은 52. 3mm∼57. 1mm였

고, 협폭은 12. 5mm∼13. 5mm였으며, Shanmugasundar am 등( 1991) 이 제시한 상

품성의 기준인 협장4. 5cm이상 협폭 1. 3cm이상의 기준에 드는 파종기간은 3

월 15일 파종에서 4월 29일 파종으로 조파에서 상품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간에는 협장은 검정콩1호가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이 황금콩

과 석량풋콩이 같았으며, 미원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폭은 석량

풋콩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검정콩 1호 였으며 황금콩과 미원은 차이가 없

었으나 다른 두 품종에 비해 짧았다. 협후는 석량풋콩, 미원, 검정콩1호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금콩이 가장 얇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종기와 품종간의 상호작용은 모든 형질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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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파종기별 및 품종별의 수량특성과 관련형질은 표 5- 5와 같다. 수량구성요

소 중 개체당립중은 두 생태형은 적파인 4월 14일과 5월 14일이 가장 무거

웠으며 조파나 만파로 갈수록 가벼워졌는데 이 현상은 조파에 비해 만파에

서 큰 것으로 나타나 조파보다는 만파에서 더 가벼웠다. 품종간 차이는 황

금콩이 가장 무거웠으며 그 다음이 검정콩1호, 석량풋콩, 미원 순이었다.

품종간의 2- 3립협 비율은 파종기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파종기간

동안의 범위는 62. 5 ∼74. 6%로 나타나 Shanmugasundar am 등( 1991) 이 제시한

상품성기준인 75%이상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2- 3립 비율이 높은 품

종의 육성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품종간 차이는 황금콩과 검정콩이 같

았으며 그 다음이 석량풋콩, 미원순이었다.

립경비율은 5월29일 파종에서 가장 높았으며 조파나 만파로 갈수록 낮아

졌는데 만파에 비해 조파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품종간 차이는 석량풋콩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이 미원이었고, 다음이

검정콩1호와 황금콩이었으나 이 두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풋콩 생협수량은 4월 29일 파종기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 파종기에서 조파

나 만파로 갈수록 수량이 감소하였다. 감소폭은 조파에서 보다 만파로 갈수

록 감소폭이 컸으며 품종간 차이는 황금콩이 상호작용은 모든 형질에서 통

계적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4) 노지에서 파종기에 따른 생태, 생육 및 수량 특성의 생태형 및 품종간

반응

노지에서 두 생태형의 파종기별 재배기간, 파종한계기 및 가능작기는 표 6

과 같다. 재배기간의 경우 두 생태형을 비교해보면 파종시가 동일할 경우

여름콩형이 가을콩형에 비해 수확시기가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와 같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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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수확가능성으로 본 파종한계기의 경우 조파한계기는 두 생태형 모두

4월 중순이었고 만파한계기는 두 생태형 모두 7월 하순이었다. 비닐하우스

와 비교하여 노지가 조파한계기가 한달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작기는 두 생태형 모두 단독 2기작 및 상호 혼합2기작은 불가능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생태 특성을 보면 표 5- 7과 같다. 여름콩형의 경우는 적파인 4월 14일이

117일 이었으며 이 후 파종기가 지연됨에 따라 18일∼31일이 단축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을콩형은 적파인 5월 14일에 119일이었는데 4월 14일 조파

에서는 17일 정도의 생육기간이 늘어난 반면 7월 28일 만파에서는 33일의

생육기간이 줄었으며 적기 파종보다 조파 및 만파에서 생육일수가 단축되었

다.

파종기별 및 품종별 생육특성 및 상호작용은 표 5- 8과 같다. 경장은 4월

14일 파종과 4월 29일 파종은 차이가 없었으나 5월 14일 이후 파종기가 지

연됨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는 검정콩1호가 가장

길었으며 황금콩, 미원, 석량풋콩순이었다.

경직경과 주경절수는 4월 14일부터 5월 14일 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5월 29

일 이후부터 파종기 지연에 따른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는 검정

콩1호가 가장 굵었으며 황금콩, 석량풋콩, 미원 순이었다.

분지수는 4월 14일부터 5월 14일 파종기간이 가장 많았으며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7월 13일과 7월 28일 파종기가 가장 적

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파종기 지연에 따른 감소추세가 나타났다.

표 5-5.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2년간 재배된 두 생태형의 수량특성 및 관련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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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기 품종
개체당

전중( g)

개체당생

협중( g)

개체당경중

( g)

개체당

립중( g)

공협비율

( %)

2- 3립협

비율( %)

경협비율

( %)

립경비율

( %)

풋콩생협수량

( ㎏/ 10a)

3월15일

석량풋콩 163. 1 111. 5 51. 6 55. 9 8. 1 70. 2 46. 4 108. 6 921. 6

미원 85. 4 59. 6 25. 9 28. 2 6. 3 34. 8 43. 5 110. 6 492. 7

검정콩1호 507. 8 287. 2 221. 6 145. 3 7. 1 71. 0 77. 3 65. 6 2374. 2

황 금 콩 543. 0 361. 6 192. 0 187. 1 2. 2 74. 0 53. 1 98. 5 2389. 2

평 균 324. 9c 205. 0d 122. 8a 104. 1c 5. 9bc 62. 5f 55. 1a 95. 8g 1694. 5d

3월30일

석량풋콩 187. 5 136. 5 48. 0 68. 1 12. 5 67. 6 35. 3 141. 9 1128. 0

미원 90. 7 66. 0 26. 8 31. 0 4. 3 52. 5 40. 5 116. 3 545. 2

검정콩1호 512. 8 331. 6 180. 2 197. 2 5. 0 75. 5 54. 3 109. 5 2740. 9

황 금 콩 480. 6 294. 0 187. 6 161. 8 6. 9 71. 6 63. 8 86. 2 2430. 4

평 균 317. 9d 207. 0b 110. 7b 114. 5b 7. 2b 66. 8de 48. 5b 113. 5f 1711. 1d

4월14일

석량풋콩 143. 5 105. 4 38. 0 52. 8 15. 6 59. 1 36. 1 139. 4 871. 5

미원 133. 1 103. 8 30. 2 51. 1 5. 5 48. 0 29. 4 175. 9 857. 7

검정콩1호 395. 1 269. 1 126. 5 136. 3 2. 4 76. 4 47. 0 107. 7 2224. 6

황 금 콩 546. 7 367. 7 178. 8 223. 2 6. 2 75. 1 48. 6 125. 0 3039. 7

평 균 304. 6e 211. 5c 93. 4d 115. 8b 7. 4b 64. 7ef 40. 3c 137. 0e 1748. 4c

4월29일

석량풋콩 141. 1 110. 1 31. 0 61. 8 7. 0 68. 1 28. 1 201. 0 909. 8

미원 157. 8 113. 3 45. 0 57. 8 12. 1 58. 7 39. 8 128. 3 936. 2

검정콩1호 462. 4 308. 9 150. 9 170. 7 3. 2 76. 7 48. 9 113. 2 2553. 6

황 금 콩 653. 6 464. 6 189. 1 236. 7 2. 3 82. 0 40. 7 125. 0 3840. 4

평 균 353. 7a 249. 2a 104. 0c 131. 8a 6. 2b 71. 4b 39. 4c 141. 9de 2060. 0a

5월14일

석량풋콩 218. 4 165. 2 42. 2 93. 4 6. 8 60. 1 25. 5 222. 8 1366. 0

미원 153. 1 120. 8 32. 3 69. 2 4. 5 54. 8 26. 7 215. 3 999. 0

검정콩1호 505. 7 307. 7 198. 1 180. 4 3. 0 72. 8 64. 4 91. 1 2543. 7

황 금 콩 455. 6 325. 7 132. 8 169. 8 1. 7 78. 8 40. 8 127. 9 2692. 4

평 균 333. 2b 229. 9b 101. 3c 128. 2a 4. 0c 66. 6de 39. 3c 164. 3bc 1900. 3b

5월29일

석량풋콩 170. 2 142. 1 28. 3 74. 2 5. 7 75. 6 19. 8 265. 2 1174. 5

미원 182. 9 150. 2 33. 2 78. 5 8. 5 77. 6 22. 1 239. 1 1241. 3

검정콩1호 316. 0 214. 4 106. 1 112. 4 7. 4 72. 9 49. 5 106. 1 1772. 6

황 금 콩 315. 3 219. 7 95. 6 119. 3 3. 9 72. 1 43. 5 124. 8 1816. 5

평 균 246. 1f 181. 6e 65. 8e 96. 1d 6. 4b 74. 6a 33. 7d 183. 8a 1501. 2e

6월13일

석량풋콩 82. 7 68. 5 14. 1 34. 1 5. 4 71. 4 20. 6 242. 7 566. 6

미원 120. 6 90. 3 30. 3 47. 5 12. 2 59. 8 33. 6 157. 6 746. 8

검정콩1호 248. 9 163. 0 85. 0 68. 8 7. 8 70. 6 52. 2 81. 0 1347. 2

황 금 콩 323. 0 237. 1 86. 0 110. 7 4. 9 79. 1 36. 3 128. 7 1959. 8

평 균 193. 8g 139. 7f 53. 9f 65. 3e 7. 6b 70. 2bc 35. 7d 152. 5cd 1155. 1f

6월28일

석량풋콩 80. 0 66. 5 13. 6 34. 4 11. 0 65. 4 20. 6 264. 3 549. 6

미원 188. 7 151. 0 37. 8 81. 9 6. 9 65. 3 25. 0 218. 6 1247. 9

검정콩1호 170. 7 123. 3 47. 4 60. 8 5. 5 62. 5 38. 6 128. 6 1019. 1

황 금 콩 253. 0 180. 0 73. 0 88. 4 8. 6 62. 5 40. 6 121. 8 1488. 0

평 균 173. 1h 130. 2g 43. 0g 66. 4e 8. 0b 63. 9f 31. 2ef 183. 3a 1076. 2g

7월13일

석량풋콩 109. 5 90. 3 19. 9 46. 9 6. 4 68. 6 21. 9 236. 9 746. 8

미원 128. 6 93. 2 33. 4 48. 5 9. 3 65. 7 36. 1 146. 3 770. 4

검정콩1호 131. 6 97. 8 34. 4 49. 3 3. 9 78. 4 35. 2 144. 7 808. 0

황 금 콩 200. 8 151. 3 50. 9 68. 6 10. 5 61. 6 33. 6 134. 7 1251. 0

평 균 142. 6g 108. 2h 34. 6h 53. 3f 7. 5b 68. 6cd 31. 7e 165. 7b 894. 0h

7월28일

석량풋콩 80. 4 66. 7 13. 7 29. 1 12. 7 61. 7 20. 6 212. 6 551. 3

미원 61. 5 47. 6 10. 7 20. 2 14. 2 57. 7 22. 7 189. 4 393. 7

검정콩1호 96. 9 82. 5 25. 4 35. 5 13. 0 60. 6 30. 8 140. 3 681. 8

황 금 콩 85. 4 59. 3 26. 2 21. 8 17. 1 47. 1 44. 3 83. 8 490. 0

평 균 81. 1j 64. 0i 19. 0i 26. 7g 14. 3a 56. 8g 29. 6f 156. 5bc 529. 2i

평 균

석량풋콩 137. 6c 106. 3c 30. 0c 55. 1c 9. 1a 66. 8b 27. 5d 203. 5a 878. 6c

미원 130. 3d 99. 6d 30. 6c 51. 4d 8. 4a 57. 5c 31. 9c 169. 7b 823. 1d

검정콩1호 334. 8b 218. 5b 117. 6b 115. 7b 5. 8b 71. 7a 49. 8a 108. 8c 1806. 6b

황금콩 385. 7a 266. 1a 121. 2a 138. 7a 6. 4b 70. 4a 44. 5b 115. 6c 2199. 7a

F- 값
파종기 ** ** ** ** ** ** ** ** **

품종 ** ** ** ** ** ** ** ** **

파종x품종 ** ** ** ** ** ** ** ** **

C. V. ( %) 3. 80 3. 35 6. 73 7. 97 45. 6 5. 51 8. 24 12. 80 3. 35

** : Si gni f i cant at P<0. 01.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 182 -



표 6. 노지에서의 재배기간, 파종한계기 및 가능 작기.

생태형 재배기간

여름콩형

4월중 ·하순, 5월중순 파종 → 8월초 ·중순 수확

5월하순 및 6월중순 파종 → 8월하순 수확

6월하순 파종 → 9월초순 수확

7월중순 파종 → 9월중순 수확

7월하순 파종 → 10월초순 수확

가을콩형

4월중 파종 → 8월하순 수확

4월하순, 5월중순 파종 → 9월초순 수확

5월하순, 6월중순 파종 → 9월중순 수확

6월하순, 7월중순 파종 → 9월하순 수확

7월하순 파종 → 10월하순 수확

파종한계기

○ 조파한계기 → 여름콩형 : 4월중순

가을콩형 : 4월중순

○ 만파한계기 → 여름콩형 : 7월하순

가을콩형 : 7월하순

가능작기 ○ 두 생태형 모두 단독 2기작 및 혼합 2기작은 불가능

분지절수는 4월 14일 파종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 파종기가 지연됨에따

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간 차이는 검정콩1호와 황금콩이 석량

풋콩과 미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체당 총협수, 1립협수, 2립협수 및 3립협수는 파종기의 지연에 따른 감

소경향을 보였으며, 품종간 차이는 개체당 총 협수와 1립협수의 경우 검정

콩1호와 황금콩이 품종간 차이는 없었으나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석량

풋콩과 미원순이었는데 이 두 품종간에도 차이는 없었다. 개체당 2립협수는

황금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검정콩1호였으며 다음이 두 품종간에 차

이는 없었지만 석량풋콩과 미원이었다. 개체당 3립협수도 황금콩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이 석량풋콩, 미원, 검정콩1호였으나 이 세 품종간에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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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다.

협장은 파종기간 동안에 53. 7∼50. 6mm로 Shanmugasumdar am 등( 1991이 제

시한 상품기준에 문제가 없었으나 협폭은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 두 형질

은 파종기가 만파로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협후도 파종기가 지연

됨에 따라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파종기 및 품종간의 상호작용은 개체당 공협수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

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질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파종기별 및 품종별의 수량 특성과 관련형질은 표 5- 9와 같다. 수량구성요

소중 개체당립중은 4월 14일부터 5월 14일파종까지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파종에서는 파종기 지연에 따른 감소가 있었다. 품종간 차이는 석량풋콩과

미원이 두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검정콩1호와 황금콩도 두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가을콩형보다는 여름콩형이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2- 3립협 비율은 5월 14일 파종에 비해 조파나 만파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폭은 만파로 갈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는 검정콩1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세 품종은 차이가

없었다.

립경비율은 무가온 비닐하우스와는 달리 전 파종기간 동안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가장 컸으며 미원, 황금콩, 검정

콩1호 순이었다. 100립중은 극만파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미원과 황금콩 순이었다.

풋콩의 생협수량은 4월 14일에서 5월 14일까지는 차이가 없었으며 5월 29

일 이후 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파에서는 현저히 감소하였

다. 품종간에는 검정콩1호와 황금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석량풋콩과

미원순이었다.

파종기 및 품종간에 상호작용은 공협비율에서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으

- 184 -



며 다른 형질들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 상호작용이 인정되었다.

표 5- 7. 노지에서 2년간 재배된 두 생태형의 생태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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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종 기 품 종 개 화 시 개 화 기 종 화 기 풋 콩 성 숙 기 개 화 일 수 결 실 일 수 생 육 일 수

4월 14일

석량풋콩 6/ 9 6/ 12 6/ 30 8/ 12 59 58 117

미원 6/ 9 6/ 11 6/ 26 8/ 12 58 59 117

평 균 6/ 9 6/ 12 6/ 28 8/ 12 59 59 117

검정콩1호 7/ 5 7/ 6 7/ 26 8/ 22 83 48 130

황금콩 7/ 2 7/ 5 7/ 24 8/ 27 81 54 135
평 균 7/ 4 7/ 6 7/ 25 8/ 25 82 5 1 133

4월 29일

석량풋콩 6/ 18 6/23 7/ 7 8/ 7 54 46 100

미원 6/ 18 6/22 7/ 4 7/ 27 53 36 89

평 균 6/ 18 6/ 23 7/ 6 8/ 2 54 4 1 95

검정콩1호 7/ 13 7/ 15 8/ 2 9/ 14 77 61 138
황금콩 7/ 8 7/ 11 7/ 31 9/ 9 73 61 133

평 균 7/ 11 7/ 13 8/ 1 9/ 12 75 6 1 136

5월 14일

석량풋콩 6/ 24 6/28 7/ 15 8/ 16 45 49 94

미원 6/ 24 6/27 7/ 14 8/ 3 43 38 81

평 균 6/ 24 6/ 28 7/ 15 8/ 10 44 44 88

검정콩1호 7/ 14 7/ 16 8/ 3 9/ 7 62 54 116

황금콩 7/ 14 7/ 16 8/ 3 9/ 13 62 60 122

평 균 7/ 14 7/ 16 8/ 3 9/ 10 62 57 119

5월 29일

석량풋콩 7/ 7 7/ 10 7/ 26 8/ 23 42 46 87

미원 7/ 7 7/ 9 7/ 23 8/ 19 41 36 77

평 균 7/ 7 7/ 10 7/ 25 8/ 2 1 42 4 1 82

검정콩1호 7/ 20 7/22 8/ 9 9/ 11 55 53 107

황금콩 7/ 21 7/24 8/ 11 9/ 16 55 57 111
평 균 7/ 2 1 7/ 23 8/ 10 9/ 14 55 55 109

6월 13일

석량풋콩 7/ 18 7/21 8/ 5 8/ 28 37 39 76

미원 7/ 17 7/20 8/ 5 8/ 22 36 34 70

평 균 7/ 18 7/ 2 1 8/ 5 8/ 25 37 37 73

검정콩1호 7/ 29 7/31 8/ 18 9/ 18 48 48 96
황금콩 7/ 29 7/31 8/ 18 9/ 20 49 50 98

평 균 7/ 29 7/ 3 1 8/ 18 9/ 19 49 49 97

6월 28일

석량풋콩 7/ 31 8/ 2 8/ 17 9/ 9 35 38 73

미원 7/ 30 8/ 2 8/ 17 9/ 6 35 35 70

평 균 7/ 3 1 8/ 2 8/ 17 9/ 8 35 37 72

검정콩1호 8/ 8 8/ 11 8/ 26 9/ 20 43 41 84

황금콩 8/ 8 8/ 10 8/ 26 9/ 22 43 43 86

평 균 8/ 8 8/ 11 8/ 26 9/ 2 1 43 42 85

7월 13일

석량풋콩 8/ 11 8/ 14 8/ 30 9/ 21 32 41 73

미원 8/ 11 8/ 13 8/ 30 9/ 14 31 32 63

평 균 8/ 11 8/ 14 8/ 30 9/ 18 32 37 68

검정콩1호 8/ 17 8/ 19 9/ 5 9/ 28 37 40 77

황금콩 8/ 16 8/ 19 9/ 6 10/ 2 37 45 81

평 균 8/ 17 8/ 19 9/ 6 9/ 30 37 43 79

7월 28일

석량풋콩 8/ 22 8/24 9/ 6 10/ 9 27 47 73

미원 8/ 21 8/23 9/ 5 10/ 5 26 43 69

평 균 8/ 22 8/ 24 9/ 6 10/ 7 27 45 7 1

검정콩1호 8/ 27 8/30 9/ 15 10/ 20 33 52 85

황금콩 8/ 27 8/29 9/ 16 10/ 22 33 53 86

평 균 8/ 27 8/ 30 9/ 16 10/ 2 1 33 5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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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8. 노지에서 2년간 재배된 두 생태형의 생육특성

파종기 품종
경장

( ㎝)

경직경

( ㎜)

주경절수

( 개)

분지수

( 개)

분지절수

( 개)

공협수

( 개)

1립협수

( 개)

2립협수

( 개)

3립협수

( 개)

협장

( ㎜)

협폭

( ㎜)

협후

( ㎜)

4월14일

석량풋콩 19. 3 10. 1 9. 0 4. 0 15. 3 4. 3 9. 0 18. 0 15. 3 57. 1 14. 0 10. 0

미원 22. 3 6. 2 8. 0 4. 0 15. 0 2. 0 10. 7 14. 7 7. 0 50. 5 12. 2 8. 4

검정콩1호 83. 3 14. 2 21. 7 8. 0 78. 3 17. 3 36. 7 69. 7 14. 3 56. 3 13. 5 9. 7

황 금 콩 68. 0 13. 6 20. 3 8. 3 77. 0 17. 3 40. 3 107. 0 27. 7 51. 0 12. 2 8. 5

평 균 48. 3ab 11. 03a 14. 8a 6. 1a 46. 4a 10. 3ab 24. 1a 52. 3a 16. 1a 53. 71a 12. 98a 9. 11ab

4월29일

석량풋콩 17. 7 10. 0 8. 7 4. 7 16. 0 3. 0 9. 0 21. 7 18. 3 56. 0 13. 4 9. 1

미원 25. 7 8. 3 9. 7 5. 0 19. 3 2. 7 14. 7 22. 0 12. 7 54. 0 12. 3 9. 4

검정콩1호 74. 3 13. 6 20. 3 8. 7 66. 3 19. 7 31. 3 57. 0 13. 0 52. 5 13. 1 9. 5

황 금 콩 71. 3 12. 8 20. 0 7. 3 69. 0 29. 0 37. 7 83. 3 21. 0 51. 3 12. 3 9. 2

평 균 47. 3ab 11. 16a 14. 7a 6. 4a 42. 7ab 13. 6a 23. 2a 46. 0ab 16. 3a 53. 45a 12. 78b 9. 29a

5월14일

석량풋콩 23. 0 9. 1 9. 7 3. 7 16. 7 5. 0 9. 7 20. 7 13. 3 55. 9 13. 1 9. 0

미원 34. 3 8. 1 10. 3 5. 0 23. 0 4. 0 9. 3 55. 0 18. 7 50. 1 11. 9 9. 0

검정콩1호 73. 0 13. 4 18. 7 8. 0 64. 3 8. 7 33. 0 63. 7 24. 7 52. 6 12. 8 9. 3

황 금 콩 71. 0 11. 9 18. 7 7. 3 54. 0 22. 3 30. 0 64. 7 18. 7 50. 6 11. 8 8. 8

평 균 50. 3a 10. 62a 14. 3a 6. 0a 39. 5b 10. 0ab 20. 5a 51. 0a 18. 8a 52. 32b 12. 39c 9. 02c

5월29일

석량풋콩 28. 3 8. 0 10. 7 3. 7 15. 0 2. 7 10. 7 20. 3 8. 3 52. 4 12. 9 9. 0

미원 37. 7 6. 7 11. 0 4. 7 18. 7 5. 7 13. 0 20. 0 10. 0 49. 1 11. 6 8. 8

검정콩1호 60. 0 11. 1 16. 3 6. 3 37. 3 6. 7 22. 7 55. 0 11. 3 54. 3 13. 0 9. 5

황 금 콩 59. 3 10. 4 16. 7 6. 0 34. 7 7. 3 17. 7 52. 0 18. 0 52. 1 11. 9 9. 1

평 균 46. 3b 9. 04b 13. 7b 5. 2b 26. 4c 5. 6b 16. 0bc 36. 8bc 11. 9b 51. 96b 12. 34c 9. 11ab

6월13일

석량풋콩 22. 3 7. 0 8. 3 3. 0 7. 7 4. 3 9. 0 13. 7 6. 3 53. 4 13. 4 9. 2

미원 29. 0 5. 9 10. 0 3. 3 12. 0 4. 0 9. 3 13. 0 6. 0 49. 9 11. 8 8. 3

검정콩1호 47. 7 9. 3 14. 3 6. 0 31. 7 9. 0 26. 0 39. 7 10. 0 52. 3 12. 5 9. 2

황 금 콩 46. 0 9. 2 15. 3 6. 3 35. 3 7. 3 23. 0 45. 3 14. 3 50. 6 12. 0 9. 4

평 균 36. 3c 7. 84c 12. 0c 4. 8b 21. 7d 6. 2b 16. 8b 27. 9cd 9. 2bc 51. 52bc 12. 43c 9. 03bc

6월28일

석량풋콩 24. 7 6. 7 9. 0 3. 7 10. 7 2. 3 6. 7 12. 3 6. 7 51. 9 13. 0 8. 9

미원 29. 3 6. 0 9. 3 3. 7 14. 0 2. 7 7. 0 18. 0 9. 0 50. 5 11. 6 8. 7

검정콩1호 46. 7 8. 4 13. 7 6. 0 26. 3 12. 7 18. 7 23. 7 6. 7 52. 6 12. 7 9. 1

황 금 콩 44. 7 7. 7 13. 0 6. 0 28. 7 7. 0 21. 0 32. 3 11. 3 51. 5 12. 1 9. 0

평 균 36. 3c 7. 17d 11. 3d 4. 7b 20. 0d 6. 2b 13. 3bc 21. 6de 8. 4c 51. 62b 12. 37c 8. 94bc

7월13일

석량풋콩 24. 0 6. 3 8. 0 2. 7 7. 7 3. 3 4. 7 10. 0 6. 3 52. 6 13. 2 9. 0

미원 33. 7 5. 8 9. 3 2. 7 9. 7 3. 3 7. 7 13. 0 6. 7 51. 4 12. 1 8. 8

검정콩1호 43. 7 7. 2 12. 0 3. 3 10. 7 5. 0 11. 3 17. 3 5. 7 51. 6 12. 8 8. 8

황 금 콩 47. 0 7. 2 13. 3 4. 0 14. 0 4. 3 13. 7 25. 3 9. 7 51. 3 12. 0 9. 0

평 균 37. 1c 6. 64d 10. 7e 3. 2c 10. 5e 4. 0b 9. 6d 16. 4e 7. 1cd 51. 71b 12. 46c 8. 90c

7월28일

석량풋콩 20. 3 5. 3 8. 3 1. 7 7. 0 4. 3 6. 3 8. 0 3. 0 50. 6 12. 7 8. 3

미원 25. 3 5. 5 9. 0 2. 3 6. 0 4. 0 8. 7 10. 7 3. 3 49. 4 12. 2 8. 7

검정콩1호 32. 7 6. 6 11. 3 4. 3 14. 7 5. 3 11. 0 14. 7 5. 3 51. 7 12. 6 8. 4

황 금 콩 31. 7 6. 2 12. 0 5. 3 20. 7 9. 7 15. 0 19. 7 8. 0 50. 9 12. 1 8. 7

평 균 27. 5d 5. 91e 10. 2e 3. 4c 12. 1e 5. 8b 10. 3d 13. 2e 4. 92d 50. 62c 12. 38c 8. 54d

평균

석량풋콩 22. 5d 7. 80c 9. 0c 3. 4c 12. 0b 3. 7b 8. 1b 15. 6c 9. 7b 53. 74a 13. 21a 9. 05b

미원 19. 7c 6. 57d 9. 6b 3. 8b 14. 7b 3. 5b 10. 0b 20. 8c 9. 2b 50. 59c 11. 96c 8. 75c

검정콩1호 57. 7a 10. 46a 16. 0a 6. 3a 41. 2a 10. 5 23. 8a 42. 5b 11. 4b 52. 98b 12. 85b 9. 19a

황금콩 54. 9b 9. 87b 16. 2a 6. 3a 41. 7a 13. 0a 24. 9a 53. 7a 16. 1a 51. 15c 11. 05c 8. 96b

F- 값

파종기 ** ** ** ** ** * ** ** ** ** ** **

품종 ** ** ** ** ** ** ** ** ** ** ** **

파종x품종 ** ** ** ** ** ns ** ** ** ** ** **

C. V. ( %) 10. 6 8. 1 5. 3 12. 7 20. 9 88. 8 27. 0 35. 3 33. 3 2. 2 1. 5 2. 7

ns : Not s i gni f i cant .

** : Si gni f i cant at P<0. 01.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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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9. 노지에서 2년간 재배된 두 생태형의 수량특성 및 관련형질

파종기 품종
개체당

전중( g)

개체당생

협중( g)

개체당

경중( g)

개체당립중

( g)

공협비율

( kg)

2- 3립협

비율( %)

경협비율

( %)

립경비율

( %)

풋콩생협수량

( kg/ 10a)

백립중

( g)

4월14일

석량풋콩 145. 3 120. 0 52. 1 61. 5 9. 2 71. 1 21. 6 241. 3 992. 2 84. 5

미원 74. 6 59. 0 13. 9 46. 8 6. 0 62. 8 23. 7 334. 2 187. 7 46. 9

검정콩1호 407. 8 240. 4 160. 4 114. 8 12. 3 61. 2 67. 6 73. 4 1987. 4 62. 6

황 금 콩 432. 0 292. 1 138. 9 158. 0 9. 3 69. 7 47. 7 116. 2 2422. 0 53. 1

평 균 264. 9a 178. 1a 84. 6a 95. 3a 9. 2b 66. 2abc 40. 1a 191. 3a 1472. 3a 61. 8ab

4월29일

석량풋콩 153. 2 128. 0 24. 9 64. 5 6. 0 76. 6 19. 7 258. 8 1058. 4 58. 2

미원 119. 3 91. 7 25. 7 58. 8 5. 6 66. 3 28. 1 235. 5 758. 3 86. 1

검정콩1호 377. 3 233. 7 143. 6 111. 6 17. 6 55. 9 67. 0 77. 1 1931. 8 63. 1

황 금 콩 365. 3 247. 3 118. 0 141. 6 14. 8 63. 5 46. 6 140. 6 2044. 0 55. 4

평 균 253. 8a 175. 2a 78. 1ab 94. 1a 11. 0b 65. 6abc 40. 4a 178. 0a 1448. 1a 65. 7a

5월14일

석량풋콩 134. 5 109. 7 26. 5 56. 9 10. 1 69. 8 24. 1 216. 3 906. 5 67. 2

미원 126. 9 106. 0 24. 5 57. 9 5. 2 81. 9 23. 1 236. 1 876. 4 57. 2

검정콩1호 383. 0 256. 8 126. 4 133. 0 6. 6 67. 6 50. 0 105. 6 2122. 9 73. 0

황 금 콩 294. 6 203. 6 91. 0 106. 4 16. 2 62. 0 46. 5 120. 5 1683. 3 57. 5

평 균 234. 7a 169. 0a 67. 1b 88. 5a 9. 5b 70. 3a 35. 9a 169. 6a 1397. 3a 63. 7ab

5월29일

석량풋콩 109. 3 90. 7 18. 6 48. 9 6. 1 68. 4 20. 5 263. 8 750. 0 59. 2

미원 118. 5 98. 3 19. 7 42. 2 11. 4 61. 9 20. 0 217. 3 812. 5 41. 0

검정콩1호 207. 4 195. 0 75. 3 103. 2 6. 8 69. 7 39. 1 140. 8 1611. 9 76. 6

황 금 콩 239. 3 172. 1 63. 2 89. 4 7. 3 74. 1 36. 1 149. 9 1422. 7 58. 5

평 균 184. 4b 139. 0b 44. 2c 70. 9b 7. 9b 68. 5ab 28. 9b 192. 9a 1149. 3b 58. 8ab

6월13일

석량풋콩 80. 8 67. 9 13. 0 32. 6 13. 6 59. 5 20. 4 251. 2 561. 1 45. 8

미원 64. 2 51. 7 12. 4 26. 0 12. 0 58. 7 24. 1 209. 5 425. 6 42. 8

검정콩1호 200. 2 148. 9 54. 5 79. 4 10. 8 58. 4 37. 0 147. 8 1231. 1 73. 6

황 금 콩 223. 5 172. 0 51. 4 88. 2 8. 1 66. 6 30. 0 180. 0 1422. 0 62. 5

평 균 142. 2c 110. 1c 32. 8cd 56. 5c 11. 1b 60. 8c 27. 9b 197. 1a 910. 4c 56. 2bc

6월28일

석량풋콩 78. 2 66. 1 12. 1 33. 7 9. 4 67. 1 18. 4 281. 0 546. 5 58. 3

미원 88. 8 72. 6 18. 8 40. 9 6. 8 74. 6 25. 8 225. 7 600. 1 53. 8

검정콩1호 137. 8 101. 3 36. 4 52. 5 20. 4 49. 2 36. 1 145. 0 837. 3 70. 4

황 금 콩 139. 6 107. 8 31. 9 57. 9 10. 1 60. 4 29. 9 183. 5 891. 0 55. 7

평 균 111. 1cd 87. 0cd 24. 8de 46. 2cd 11. 6b 62. 8bc 27. 6b 208. 8a 718. 7cd 59. 5ab

7월13일

석량풋콩 61. 5 50. 7 10. 8 24. 4 14. 0 66. 9 21. 3 231. 0 419. 5 47. 4

미원 67. 0 53. 4 13. 7 27. 0 10. 7 65. 0 25. 5 197. 9 441. 4 47. 6

검정콩1호 93. 0 67. 6 23. 8 36. 5 12. 8 58. 6 35. 0 154. 9 559. 1 52. 5

황 금 콩 115. 4 90. 8 24. 7 50. 1 8. 5 64. 0 28. 6 200. 8 750. 6 50. 7

평 균 84. 2de 65. 6de 18. 2e 34. 5de 11. 5b 63. 7bc 27. 6b 196. 2a 542. 6de 49. 6c

7월28일

석량풋콩 29. 4 22. 8 6. 6 19. 3 19. 1 52. 3 32. 0 289. 4 188. 4 24. 3

미원 42. 7 34. 4 8. 3 12. 8 14. 6 52. 3 24. 6 154. 3 284. 5 22. 7

검정콩1호 78. 5 59. 8 18. 8 25. 1 14. 0 54. 9 31. 3 135. 6 494. 1 34. 8

황 금 콩 88. 1 69. 3 16. 7 32. 4 18. 0 52. 6 24. 3 194. 3 573. 1 43. 9

평 균 59. 7e 46. 6e 12. 6e 22. 4e 16. 4a 53. 0d 28. 1b 193. 4a 385. 0e 31. 4d

평 균

석량풋콩 99. 0b 82. 0b 17. 2c 42. 7b 10. 9a 66. 5a 22. 2c 254. 1a 677. 8b 55. 6b

미원 87. 8b 70. 9b 17. 1c 39. 0b 9. 0a 65. 5a 24. 4c 226. 3b 586. 1b 49. 8c

검정콩1호 243. 5a 162. 9a 79. 9a 82. 0a 12. 6a 59. 4b 45. 4a 122. 5d 1347. 0a 63. 3a

황금콩 237. 2a 169. 5a 67. 0b 90. 5a 11. 5a 64. 1a 36. 2b 160. 7c 1401. 1a 54. 76c

F- 값
파종기 ** ** ** ** * ** ** ns ** **

품종 ** ** ** ** ns * ** ** ** **

파종x품종 ** ** ** ** ns * ** ** ** **

C. V. ( %) 23. 2 24. 3 34. 2 24. 6 48. 3 11. 9 24. 9 18. 7 24. 3 15. 7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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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풋콩의 파종기 및 재식밀도에 따른 생태, 생육 및 수량 특성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과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에 따른

생태특성은 표 5- 10 및 표 5- 11과 같다. 파종기에 따른 풋콩성숙기는 재식

밀도에 상관없이 3월 15일 파종은 7월 9일 이었으며, 4월 14일 파종은 7월

17일이었고 5월 14일 파종은 8월 9일 이었다. 또한 풋콩은 수확기는 동일

파종기내에서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육일수도 동

일 파종기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토가 요망된다. 재식밀도

에 관계없이 파종기가 지연됨에따라 생육일수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콩형의 경우 풋콩성숙기는 역시 여름콩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식밀도

에 상관없이 4월 14일 파종은 8월 30일이었으며, 5월 14일 파종은 9월 9일

이었고, 6월 13일 파종은 9월 19일이었다. 또한 풋콩수확기는 동일 파종기

내에서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일수도 풋콩성숙기

와 마찬가지로 동일 파종기내에서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재식밀도

에 관계없이 파종기 지연에 따라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에서 여름콩형과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에 따른 생태 특성은 표

5- 12 및 표 5- 13과 같다. 여름콩형의 경우 풋콩수확기는 4월 14일 파종시 7

월 28일이었으며, 5월 14일 파종은 8월 15일이었고, 6월 13일 파종은 9월 1

일이었다. 또한 풋콩 수확기는 동일 파종기내에서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일수도 풋콩성숙기와 마찬가지로 동일 파종기내에

서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식밀도에 관계없이 파종

기 지연에 따라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콩형의 경우 풋콩의 수확기는 5월 14일 파종시 9월 28일이었으며 6월

13일 파종은 10월 5일, 7월 13일 파종은 10월 9일 이었다. 풋콩의 수확기는

여름콩형과 마찬가지로 동일 파종기내에서는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생육일수도 동일파종기내에서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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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재식밀도와 관계없이 파종기 지연에 따라서는 감소되었다.

표 5- 10.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태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개화시 개화기 종화기
풋콩

성숙기
개화일수 결실일수 생육일수

( cm) ( 월. 일) ( 월. 일) ( 월 . 일) ( 월. 일 )

3월 15일

30*20

석량풋콩 5월 14일 5월 16일 5월 25일 7월 10일 62 55 115

화엄풋콩 5월 12일 5월 14일 5월 23일 7월 7일 60 54 110

평균 5월 13일 5월 15일 5월 24일 7월 9일 61 55 113

40*20

석량풋콩 5월 14일 5월 16일 5월 25일 7월 10일 62 55 115

화엄풋콩 5월 12일 5월 14일 5월 23일 7월 7일 60 54 110

평균 5월 13일 5월 15일 5월 24일 7월 9일 61 55 113

50*20

석량풋콩 5월 14일 5월 16일 5월 25일 7월 10일 62 55 115

화엄풋콩 5월 12일 5월 14일 5월 23일 7월 7일 60 54 110

평균 5월 13일 5월 14일 5월 24일 7월 9일 61 55 113

4월 14일

30*20

석량풋콩 6월 1일 6월 3일 6월 13일 7월 20일 50 47 96

화엄풋콩 5월 30일 6월 1일 6월 12일 7월 14일 48 43 89

평균 5월 31일 6월 2일 6월 13일 7월 17일 49 45 93

40*20

석량풋콩 6월 1일 6월 3일 6월 13일 7월 20일 50 47 96

화엄풋콩 5월 30일 6월 1일 6월 12일 7월 14일 48 43 89

평균 5월 31일 6월 2일 6월 13일 7월 17일 49 45 93

50*20

석량풋콩 6월 1일 6월 3일 6월 13일 7월 20일 50 47 96

화엄풋콩 5월 30일 6월 1일 6월 12일 7월 14일 48 43 89

평균 5월 31일 6월 2일 6월 13일 7월 17일 49 45 93

5월 14일

30*20

석량풋콩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13일 47 44 90

화엄풋콩 6월 27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4일 47 35 81

평균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9일 47 40 86

40*20

석량풋콩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13일 47 44 90

화엄풋콩 6월 27일 6월 30일 7월 7일 8월 4일 47 35 81

평균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9일 47 40 86

50*20

석량풋콩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15일 47 46 92

화엄풋콩 6월 27일 6월 30일 7월 7일 8월 4일 47 35 81

평균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8월 10일 47 4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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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1.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태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개화시 개화기 종화기
풋콩

성숙기
개화일수 결실일수 생육일수

( cm) ( 월. 일) ( 월. 일) ( 월. 일 ) ( 월. 일)

4월 14일

50*20

검정콩1호 7월 2일 7월 4일 7월 16일 8월 31일 81 58 139

황금콩 6월 27일 6월 29일 7월 12일 8월 28일 76 59 135

평균 6월 30일 7월 2일 7월 14일 8월 30일 79 59 137

60*20

검정콩1호 7월 2일 7월 4일 7월 17일 9월 2일 81 60 141

황금콩 6월 27일 6월 30일 7월 12일 8월 26일 77 57 133

평균 6월 30일 7월 2일 7월 15일 8월 30일 79 59 137

70*20

검정콩1호 7월 2일 7월 5일 7월 17일 8월 31일 82 57 139

황금콩 6월 27일 6월 30일 7월 13일 8월 26일 77 57 133

평균 6월 30일 7월 3일 7월 15일 8월 29일 80 57 136

5월 14일

50*20

검정콩1호 7월 12일 7월 15일 7월 28일 9월 10일 62 57 119

황금콩 7월 11일 7월 14일 7월 27일 9월 9일 61 57 118

평균 7월 12일 7월 15일 7월 28일 9월 10일 62 57 119

60*20

검정콩1호 7월 12일 7월 15일 7월 27일 9월 9일 62 56 118

황금콩 7월 11일 7월 14일 7월 27일 9월 8일 62 56 117

평균 7월 12일 7월 15일 7월 27일 9월 9일 62 56 118

70*20

검정콩1호 7월 12일 7월 15일 7월 27일 9월 10일 62 57 119

황금콩 7월 11일 7월 14일 7월 26일 9월 8일 61 56 117

평균 7월 12일 7월 15일 7월 27일 9월 9일 62 57 118

6월 13일

50*20

검정콩1호 7월 23일 7월 25일 8월 7일 9월 23일 43 58 102

황금콩 7월 22일 7월 24일 8월 5일 9월 18일 42 55 96

평균 7월 23일 7월 25일 8월 6일 9월 21일 43 57 99

60*20

검정콩1호 7월 23일 7월 25일 8월 7일 9월 16일 43 51 95

황금콩 7월 23일 7월 25일 8월 7일 9월 20일 42 59 101

평균 7월 23일 7월 25일 8월 7일 9월 18일 43 55 98

70*20

검정콩1호 7월 23일 7월 25일 8월 7일 9월 16일 43 51 95

황금콩 7월 22일 7월 24일 8월 6일 9월 20일 42 57 99

평균 7월 23일 7월 25일 8월 7일 9월 18일 43 54 97

- 191 -



표 5- 12. 노지에서 여름콩 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태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개화시 개화기 종화기
풋콩

성숙기
개화일수 결실일수 생육일수

( cm) ( 월. 일 ) ( 월. 일) ( 월. 일) ( 월 . 일)

4월 14일

30*20

석량풋콩 6월 14일 6월 16일 6월 26일 7월 30일 63 44 105

화엄풋콩 6월 14일 6월 16일 6월 25일 7월 26일 62 41 100

평균 6월 14일 6월 16일 6월 26일 7월 28일 63 43 103

40*20

석량풋콩 6월 14일 6월 16일 6월 27일 7월 30일 63 44 105

화엄풋콩 6월 14일 6월 15일 6월 26일 7월 26일 62 41 100

평균 6월 14일 6월 16일 6월 27일 7월 28일 63 43 103

50*20

석량풋콩 6월 14일 6월 16일 6월 27일 7월 30일 63 44 105

화엄풋콩 6월 14일 6월 15일 6월 25일 7월 26일 62 41 100

평균 6월 14일 6월 15일 6월 26일 7월 28일 63 43 103

5월 14일

30*20

석량풋콩 7월 2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9일 51 45 94

화엄풋콩 7월 2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0일 51 37 85

평균 7월 2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5일 51 41 90

40*20

석량풋콩 7월 2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9일 51 46 94

화엄풋콩 7월 3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0일 51 36 85

평균 7월 3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5일 51 41 90

50*20

석량풋콩 7월 2일 7월 4일 7월 13일 8월 19일 51 45 94

화엄풋콩 7월 2일 7월 5일 7월 13일 8월 11일 52 37 86

평균 7월 2일 7월 5일 7월 13일 8월 15일 52 41 90

6월 13일

30*20

석량풋콩 7월 21일 7월 22일 8월 1일 9월 3일 39 43 81

화엄풋콩 7월 21일 7월 22일 7월 30일 8월 30일 39 39 76

평균 7월 21일 7월 22일 7월 31일 9월 1일 39 41 79

40*20

석량풋콩 7월 21일 7월 22일 7월 31일 9월 2일 39 42 79

화엄풋콩 7월 21일 7월 23일 7월 31일 8월 30일 40 38 77

평균 7월 21일 7월 23일 7월 31일 9월 1일 40 40 78

50*20

석량풋콩 7월 21일 7월 22일 7월 31일 9월 3일 39 43 81

화엄풋콩 7월 20일 7월 22일 7월 30일 8월 30일 39 39 76

평균 7월 21일 7월 22일 7월 31일 9월 1일 39 41 79

- 192 -



표 5- 13. 노지에서 가을콩 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태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개화시 개화기 종화기
풋콩

성숙기
개화일수 결실일수 생육일수

( cm) ( 월. 일) ( 월 . 일) ( 월. 일) ( 월. 일)

5월 14일

50*20

검정콩1호 7월 18일 7월 21일 8월 3일 9월 29일 68 70 138

황금콩 7월 16일 7월 19일 8월 1일 9월 28일 66 71 137

평균 7월 17일 7월 20일 8월 2일 9월 29일 67 71 138

60*20

검정콩1호 7월 18일 7월 21일 8월 4일 9월 29일 68 70 138

황금콩 7월 16일 7월 19일 8월 1일 9월 27일 66 71 136

평균 7월 17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28일 67 71 137

70*20

검정콩1호 7월 18일 7월 21일 8월 4일 9월 29일 68 70 139

황금콩 7월 16일 7월 19일 8월 1일 9월 27일 66 70 136

평균 7월 17일 7월 20일 8월 3일 9월 28일 67 70 138

6월 13일

50*20

검정콩1호 7월 31일 8월 3일 8월 17일 10월 5일 51 63 114

황금콩 7월 30일 8월 1일 8월 16일 10월 4일 49 64 113

평균 7월 31일 8월 2일 8월 17일 10월 5일 50 64 114

60*20

검정콩1호 8월 1일 8월 3일 8월 17일 10월 5일 51 62 114

황금콩 7월 31일 8월 2일 8월 16일 10월 3일 50 63 113

평균 8월 1일 8월 3일 8월 17일 10월 4일 51 63 114

70*20

검정콩1호 7월 31일 8월 3일 8월 17일 10월 5일 51 63 114

황금콩 7월 31일 8월 2일 8월 15일 10월 4일 50 63 113

평균 7월 31일 8월 3일 8월 16일 10월 5일 51 63 114

7월 13일

50*20

검정콩1호 8월 17일 8월 21일 8월 30일 10월 9일 39 49 88

황금콩 8월 16일 8월 19일 8월 28일 10월 9일 36 52 88

평균 8월 17일 8월 20일 8월 29일 10월 9일 38 51 88

60*20

검정콩1호 8월 17일 8월 21일 8월 31일 10월 8일 40 48 87

황금콩 8월 15일 8월 18일 8월 28일 10월 10일 36 52 89

평균 8월 16일 8월 20일 8월 30일 10월 9일 38 50 88

70*20

검정콩1호 8월 17일 8월 21일 8월 30일 10월 9일 39 49 88

황금콩 8월 16일 8월 19일 8월 28일 10월 11일 37 53 90

평균 8월 17일 8월 20일 8월 29일 10월 10일 38 5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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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대한 생

육특성은 표 5- 14- 1과 5- 14- 2와 같다.

여름콩형에 있어서 경장은 조파인 3월 15일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재식밀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품종간에는 화엄풋

콩이 석량풋콩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 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직경은 조파인 3월 15일과 적파인 4월 14일이 5월 14일 파종에 비해 굵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식밀도에 따른 차이는 50 ×20cm인 광폭재배에서

굵은 것으로 나타나 검토가 요망되었고 품종간 차이에서는 석량풋콩이 화엄

풋콩에 비해 굵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통계

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주경절수는 조파에서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품종간 차이도 없었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

에만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분지수는 조파에서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적파인 4

월 14일이 가장 많았고 품종간 차이는 석량풋콩이 화엄풋콩에 비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분지절수도 조파에서 많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만파인 5월 14일이 가장

많았고,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역시 인

정되지 않았다.

협장과 협폭은 만파에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식밀도간 및 품종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폭은 적파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

타났고 재식밀도간에는 협폭재배가 광폭재배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품종간 차이는 없었다. 상호작용은 협장, 협폭, 협후 모두 파종기와 품

종간에만 유의성이 인정되어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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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협비율은 적파인 4월 14일에서 가장 적었고 그 다음이 조파, 만파 순으

로 만파에서 공협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

으며 석량풋콩 보다는 화엄풋콩에서 공협비율이 높았다. 상호작용은 인정되

지 않았다.

립경비율은 조파와 적파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만파에서 줄어들었으며, 재

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화엄풋콩이 석량풋콩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경협비율은 조파에서 가장 낮았으며, 만파에서 가장 높았고, 재식밀도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 품종간 차이는 화엄풋콩이 석량풋콩보다 높았으며 상

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수량특성은 표 5- 15와 같은데, 개체당협중은 조파에서 가장 무거웠으며

적파, 만파순으로 만파에서 가장 가벼웠다. 재식밀도간에는 협폭재배에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고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무거웠으며 상호작용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개체당 립중도 조파에서 무거웠으며 만파에서 가벼웠다. 재식밀도간에는

50 ×20cm의 재배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협폭재배일수록 가벼웠다.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무거웠다.

100립중은 조파나 만파에 비해 적파인 4월 14일 파종에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무거

웠고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풋콩수량은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줄었으며, 재식밀도간에는 협폭재배

에서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간 차이는 석량풋콩이 화엄풋콩

보다 수량성이 높았으며 상호작용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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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4- 1.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경장

( ㎝)

경직경

( ㎜)

주경절수

( 개)

분지수

( 개)

분지절수

( 개)

3월 15일

( A)

30 ×20( a)
석량풋콩( 1)

화엄풋콩( 2)

29

31

9. 6

7. 6

10

9

6

5

20

17

40 ×20( b)
석량풋콩

화엄풋콩

29

31

10. 6

7. 8

11

10

6

5

22

18

50 ×20( c)
석량풋콩

화엄풋콩

29

29

10. 9

8. 8

10

10

6

5

24

18

4월 14일

( B)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3

28

9. 4

8. 0

8

9

4

4

18

11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4

27

9. 4

8. 2

8

9

5

4

18

13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5

27

10. 5

9. 0

8

9

5

3

20

13

5월 14일

( C)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3

26

6. 4

6. 0

9

9

4

3

16

11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4

27

6. 9

6. 2

10

9

5

4

18

11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2

25

7. 3

6. 5

9

9

6

3

20

13

평균

파종기

A

B

C

29. 8a

25. 5b

24. 6b

9. 2a

9. 1a

6. 5b

9. 9a

8. 5c

9. 1b

5. 4a

4. 0b

4. 2b

19. 8a

15. 5b

14. 8b

재식밀도

a

b

c

26. 7a

27. 1a

26. 1a

7. 8b

8. 2b

8. 8a

9. 1a

9. 4a

9. 0a

4. 3b

4. 8a

4. 6ab

15. 5b

16. 6ab

18. 0a

품종
1

2

25. 4b

27. 8a

9. 0a

7. 6b

9. 2a

9. 2a

5. 1a

4. 0b

19. 6a

13. 8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ns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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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4- 2.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협장

( ㎜)

협폭

( ㎜)

협후

( ㎜)

공협비율

( %)

2- 3립협

비율( %)

립경비율

( %)

경협비율

( %)

3월 15일

( A)

30 ×20( a)
석량풋콩( 1)

화엄풋콩( 2)

58. 6

62. 7

13. 8

14. 8

9. 3

9. 3

8

8

74

66

27

24

195

197

40 ×20( b)
석량풋콩

화엄풋콩

60. 4

61. 3

13. 8

14. 6

9. 8

9. 4

7

7

72

69

27

24

194

194

50 ×20( c)
석량풋콩

화엄풋콩

61. 8

63. 5

13. 8

14. 9

9. 8

9. 6

6

6

74

68

25

22

205

210

4월 14일

( B)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60. 5

61. 6

13. 5

15. 0

9. 7

9. 9

3

4

80

72

23

24

256

210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60. 9

60. 7

13. 7

14. 9

9. 6

9. 9

6

4

83

74

23

26

264

203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62. 2

63. 0

13. 6

15. 2

9. 8

10. 1

5

3

81

75

22

23

279

222

5월 14일

( C)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7. 3

57. 6

13. 4

13. 5

9. 5

9. 1

10

22

68

56

16

22

356

225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7. 2

56. 6

13. 4

13. 7

9. 5

9. 0

10

24

67

58

17

23

333

213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7. 5

55. 3

13. 7

13. 6

9. 8

9. 2

16

20

61

61

15

16

360

226

평균

파종기

A

B

C

61. 4a

61. 5a

56. 9b

14. 3a

14. 3a

13. 6b

9. 5b

9. 9a

9. 4b

7. 2b

4. 2c

17. 9a

70. 6b

77. 4a

61. 7c

24. 7a

23. 2a

19. 9b

199. 0c

234. 0b

285. 6a

재식밀도

a

b

c

59. 7a

59. 5a

60. 5a

14. 0a

14. 0a

14. 1a

9. 5b

9. 5ab

9. 7a

9. 3a

9. 6a

9. 4a

69. 4a

70. 5a

69. 8a

22. 6a

23. 1a

22. 1a

239. 7a

233. 5a

250. 1a

품종
1

2

59. 6a

60. 2a

59. 6a

60. 2a

9. 6a

9. 5a

8. 0b

10. 9a

73. 3a

66. 6b

21. 6b

23. 7a

271. 4a

211. 0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

ns

n

ns

**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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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5.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수량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개체당

경중( g)

개체당

협중( g)

개체당

전중( g)

개체당

립중( g)

100립중

( g)

풋콩수량

( ㎏/ 10a)

3월 15일

( A)

30 ×20( a)
석량풋콩( 1)

화엄풋콩( 2)

34

27

127

111

157

137

65

53

75

73

2101

1830

40 ×20( b)
석량풋콩

화엄풋콩

42

29

157

121

199

150

81

56

76

74

1950

1496

50 ×20( c)
석량풋콩

화엄풋콩

46

34

179

153

225

187

93

70

76

75

1771

1515

4월 14일

( B)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30

26

127

102

157

128

71

50

82

78

2097

1688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32

25

136

99

170

124

77

49

84

75

1686

1230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37

29

165

125

207

153

93

60

82

78

1640

1237

5월 14일

( C)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6

15

102

68

118

83

57

33

82

64

1691

1126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8

17

109

73

127

90

59

34

81

65

1345

908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0

22

127

86

147

104

69

39

85

66

1259

855

평균

파종기

A

B

C

35. 2a

29. 8b

17. 9c

141. 2a

125. 7b

94. 2c

175. 7a

156. 4b

111. 4c

69. 4a

66. 7a

48. 4b

75. 0b

80. 0a

73. 4b

1777a

1596b

1197c

재식밀도

a

b

c

24. 5b

27. 1ab

31. 2a

106. 2b

115. 8b

139. 1a

130. 0b

143. 2b

170. 3a

54. 7b

59. 4b

70. 5a

75. 6a

76. 0a

76. 9a

1755a

1436b

1380b

품종
1

2

30. 6a

24. 7b

136. 5a

104. 2b

167. 4a

128. 3b

73. 7a

49. 3b

80. 4a

71. 9b

1727a

1321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Si gni f i cant at P<0. 01.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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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대한 생

육특성은 표 5- 16- 1과 표 5- 16- 2와 같다.

경장은 조파에서 가장 길었으며 만파로 갈수록 짧아졌고, 재식밀도간에는

협폭재배에서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간에는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

다 길었다.

경직경은 조파에서 가장 굵은 것으로 나타나 검토가 요망되었으며, 재식

밀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품종간에는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

다 굵었다.

주경절수, 분지수, 분지절수는 모두 협폭재배에서 많았으며 재식밀도 및

품종간에는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과 협폭은 조파에서 가장 길었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협후는 파종기간 및 품종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다 짧았다.

공협비율은 파종기간, 재식밀도, 품종간에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2- 3립협 비율은 만파에서 낮아졌고, 재식밀도 및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립경비율은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줄었고 재식밀도간, 품종간에 차이가

없었다.

경협비율은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식밀

도간, 품종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수량특성은 표 5- 17과 같은데, 개체당 협중은 조파에서 무거웠으며 재식밀

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다 무거웠다.

개체당립중은 만파에서 가벼워졌으며 협폭재배에서 가벼워졌고 검정콩1호

가 황금콩보다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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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립중은 조파에서 가벼워졌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검정콩

1호가 황금콩보다 무거웠다.

풋콩수량은 조파에 비해 만파에서 수량성이 낮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

이가 없었고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다 수량성이 높았다.

수량특성의 모든 형질에서 상호작용은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어 모두 인정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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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6- 1.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경장

( ㎝)

경직경

( ㎜)

주경절수

( 개)

분지수

( 개)

분지절수

( 개)

4월 14일

( A)

50 ×20( a)
검정콩1호( 1)

황금콩( 2)

102

92

11. 9

11. 1

21

21

7

7

41

55

60 ×20( b)
검정콩1호

황금콩

95

87

12. 7

11. 9

23

23

8

7

50

44

70 ×20( c)
검정콩1호

황금콩

104

84

12. 8

11. 5

23

20

7

7

51

48

5월 14일

( B)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78

75

9. 7

9. 3

17

18

6

6

28

37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77

67

12. 0

10. 4

18

18

6

7

36

36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76

69

10. 2

10. 4

17

17

6

6

34

35

6월 13일

( C)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71

66

9. 5

8. 6

14

13

5

4

22

21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67

63

9. 1

7. 5

14

13

5

55

22

26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71

65

9. 7

8. 9

14

12

5

4

26

22

평균

파종기

A

B

C

94. 3a

73. 9b

67. 3c

12. 9a

10. 3b

8. 9c

22. 0a

17. 4b

13. 4c

7. 2a

6. 3a

4. 7b

48. 2a

34. 3b

23. 2c

재식밀도

a

b

c

80. 8a

76. 4b

67. 3c

10. 0a

10. 6a

10. 6a

17. 5a

17. 9a

17. 4a

5. 9a

6. 3a

6. 0a

34. 0a

35. 7a

36. 1a

품종
1

2

82. 4a

74. 6b

10. 9a

9. 9b

17. 9a

17. 3a

6. 2a

6. 0a

34. 4a

36. 1a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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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6- 2.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협장

( ㎜)

협폭

( ㎜)

협후

( ㎜)

공협비율

( %)

2- 3립협

비율( %)

립경비율

( %)

경협비율

( %)

4월 14일

( A)

50 ×20( a)
검정콩1호( 1)

황금콩( 2)

57. 7

57. 1

14. 0

13. 3

9. 7

9. 3

8

7

72

75

61

67

107

83

60 ×20( b)
검정콩1호

황금콩

55. 4

55. 4

14. 1

13. 3

9. 8

9. 5

7

10

76

72

65

79

83

72

70 ×20( c)
검정콩1호

황금콩

57. 0

57. 9

14. 0

13. 4

9. 9

9. 3

6

9

71

72

69

72

76

76

5월 14일

( B)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5. 9

55. 2

13. 8

12. 9

9. 8

9. 6

8

11

69

72

42

58

138

120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6. 4

56. 3

13. 6

12. 7

9. 8

9. 5

9

6

75

79

40

38

122

148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6. 5

53. 4

13. 7

12. 8

9. 8

9. 4

9

8

73

76

49

42

129

140

6월 13일

( C)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3. 5

53. 5

13. 3

12. 3

9. 9

9. 3

12

9

62

68

44

33

142

170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4. 3

51. 8

13. 3

12. 3

9. 9

9. 5

10

6

70

72

32

29

182

208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4. 7

52. 5

13. 7

12. 1

9. 9

9. 5

13

5

66

73

36

28

159

193

평균

파종기

A

B

C

56. 7a

55. 6b

53. 4c

13. 7a

13. 2b

12. 9c

9. 6a

9. 7a

9. 7a

7. 7a

8. 5a

9. 2a

72. 9a

73. 9a

68. 4b

68. 7a

44. 8b

33. 8c

82. 7c

132. 9b

175. 8a

재식밀도

a

b

c

55. 5a

54. 9a

55. 3a

13. 3a

13. 2a

13. 3a

9. 6a

9. 7a

9. 6a

9. 2a

8. 0a

8. 2a

69. 6a

73. 9a

71. 7a

50. 9a

47. 1a

49. 3a

126. 6a

135. 9a

129. 0a

품종
1

2

55. 7a

54. 8b

13. 7a

12. 8b

9. 8a

9. 4b

9. 0a

7. 9a

70. 2a

73. 2a

48. 6a

49. 5a

126. 5a

134. 5a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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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7.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수량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개체당

경중( g)

개체당

협중( g)

개체당

전중( g)

개체당

립중( g)

100립중

( g)

풋콩수량

( ㎏/ 10a)

4월 14일

( A)

50 ×20( a)
검정콩1호( 1)

황금콩( 2)

159

147

217

228

337

376

113

119

77

60

2157

2259

60 ×20( b)
검정콩1호

황금콩

191

147

301

197

493

340

158

99

78

57

2492

1636

70 ×20( c)
검정콩1호

황금콩

212

151

312

221

524

372

160

112

81

59

2210

1565

5월 14일

( B)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84

87

200

189

282

276

112

102

84

66

1987

1873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131

81

282

210

414

292

153

114

84

67

2328

1739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108

90

235

220

374

310

136

124

87

66

1668

1563

6월 13일

( C)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70

52

178

160

251

211

96

86

86

62

1763

1589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65

53

210

189

274

249

117

106

83

66

1736

1563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81

52

229

186

311

237

122

99

84

64

1624

1317

평균

파종기

A

B

C

167. 8a

96. 9b

62. 0c

246. 2a

222. 8ab

192. 0b

413. 4a

324. 5b

255. 4c

127. 0a

123. 8a

104. 3b

68. 7b

75. 8a

74. 2a

2053a

1860ab

1599b

재식밀도

a

b

c

99. 8a

111. 5a

115. 6a

195. 4b

231. 7a

234. 0a

295. 3b

343. 5ab

354. 5a

104. 9b

124. 6a

125. 5a

72. 6a

72. 7a

73. 4a

1938a

1916a

1658a

품종
1

2

122. 4a

95. 5b

240. 6a

200. 1b

366. 4a

295. 7b

129. 7a

107. 0b

82. 6a

63. 2b

1996a

1678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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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은 표

5- 18- 1과 표 5- 18- 2와 같다.

경장은 조파에서 길었고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화엄풋콩이 석

량풋콩보다 길었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인정되었다.

경직경은 조파에서 굵은 것으로 나타났고 협폭재배에서 얇아졌으며, 석량

풋콩이 화엄풋콩보다 굵었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재식밀도, 파종기와 품

종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경절수는 파종기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재식밀도간에도 차이가 없었

으나 화엄풋콩이 석량풋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없었다.

분지수는 조파에서 많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석량풋콩이

화엄풋콩 보다 많았다.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분지절수도 조파에서 많았으며 협폭재배에서 적어졌으며 석량풋콩이 화엄

풋콩보다 많았고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서 인정되었다.

협장은 조파에서 길었으며 만파에서 짧았다. 재식밀도간에는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사이에서만 인정되었다.

협폭은 파종기간, 재식밀도간 품종간에 차이가 없었고 상호작용은 파종기

와 품종사이에서 인정되었다.

협후는 만파에서 가장 짧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석량풋콩

이 화엄풋콩보다 길었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인정되었다.

공협비율은 만파에서 높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화엄풋콩이

석량풋콩보다 높았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 인정되었다.

2- 3립비율은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낮아졌으며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높았다. 상호작용은 파종

기와 품종간에만 인정되었다.

립경비율은 만파에서 가장 높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화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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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콩이 석량풋콩보다 높았다. 상호작용은 역시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인정되

었다.

경협비율은 적파에 비해 조파와 만파에서 낮아졌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

이가 없었고 석량풋콩이 황금콩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인정되었다.

수량특성은 표 5- 19와 같다. 개체당 협중과 개체당 립중은 조파에서 가장

무거웠으며 협폭 재배에서 가벼웠고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무거웠다. 상

호작용은 개체당 협중은 파종기와 재식밀도에서만 인정되었고 개체당립중은

파종기와 재식밀도, 파종기와 품종간에만 인정되었다.

100립중은 조파에서 가장 가벼웠으며 만파, 적파 순이었다. 재식밀도간에

는 차이가 없었으며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무거웠다. 상호작용은 파종기

와 품종간에만 인정되었다.

풋콩수량은 조파에서 가장 높았으며 만파로 갈수록 수량성이 낮았고 재식

밀도도 파종기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품종간에는 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수량이 높았으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모두 인정된 것이 없었다.

노지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은 표

5- 20- 1 및 표 5- 20- 2와 같다.

경장은 조파에서 길었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품종간에도 차

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재식밀도와 품종간에만 인정이 되었다.

경직경은 조파에서 굵었으며 협폭재배에서 얇은 것으로 나타났고, 품종간

에는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간에 인정이 되었

다.

주경절수, 분지수, 분지절수는 모두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적어졌으며

재식밀도와 품종간 모두 차이가 없었고 상호작용은 세형질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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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장과 협폭은 조파에서 컸으며 협장은 협폭재배에서 짧아졌으나 협폭은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었고 협장과 협폭 모두 검정콩1호가 황금콩에 비해

길었다. 상호작용은 두 형질 모두 파종기와 재식밀도간에만 인정되었다.

협후는 조파에서 가장 두꺼웠으나 재식밀도간 및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으

며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협비율은 조파에서 높았으며 재식밀도간 및 품종간에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고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2- 3립협비율은 조파에서 낮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황금콩이

검정콩1호 보다 높았다.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립경비율은 조파에서 높았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검정콩1

호가 황금콩보다 높았다.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경협비율은 파종기간,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도 없었다.

수량특성은 표 5- 21과 같다. 개체당협중은 만파에서 가장 가벼웠으며 협

폭재배에서 가장 가벼웠다. 품종간 차이는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다 무거웠

고 상호작용은 파종기와 재식밀도, 파종기와 품종간에 인정되었다.

개체당립중은 적파에 비해 조파와 만파에서 가벼웠으며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었고 검정콩1호가 황금콩보다 무거웠다.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

았다.

풋콩수량은 만파에서 떨어졌으며, 협폭재배에서 높았고 품종간에는 차이

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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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1. 노지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경장

( ㎝)

경직경

( ㎜)

주경절수

( 개)

분지수

( 개)

분지절수

( 개)

4월 14일

( A)

30 ×20( a)
석량풋콩( 1)

화엄풋콩( 2)

27

32

9. 0

8. 0

10

11

6

4

24

17

40 ×20( b)
석량풋콩

화엄풋콩

26

29

10. 5

9. 5

10

11

6

5

30

23

50 ×20( c)
석량풋콩

화엄풋콩

25

29

11. 1

9. 6

10

11

5

6

23

24

5월 14일

( B)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1

27

7. 3

6. 7

10

10

5

4

18

14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2

25

7. 5

6. 9

9

10

5

5

19

16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2

26

7. 0

6. 7

10

10

4

5

18

14

6월 13일

( C)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1

33

7. 0

7. 3

9

11

5

5

18

17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3

33

7. 3

7. 9

8

10

5

5

17

18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0

33

7. 4

8. 0

10

10

5

4

15

16

평균

파종기

A

B

C

28a

24b

27b

9. 6a

7. 0c

7. 5b

10. 3a

9. 6a

9. 8a

5. 3a

4. 7b

4. 8b

23. 5a

16. 4b

16. 8b

재식밀도

a

b

c

27a

26a

26a

7. 6b

8. 3a

8. 3a

10. 1a

9. 7a

10. 1a

4. 8a

5. 1a

4. 9a

17. 8b

20. 3a

18. 6ab

품종
1

2

23b

30a

8. 2a

7. 9b

9. 4b

10. 5a

5. 3a

4. 6b

20. 1a

17. 7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

ns

ns

*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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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2. 노지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협장

( ㎜)

협폭

( ㎜)

협후

( ㎜)

공협비율

( %)

2- 3립협

비율( %)

립경비율

( %)

경협비율

( %)

4월

14일

( A)

30 ×20( a)
석량풋콩( 1)

화엄풋콩( 2)

58. 8

56. 3

13. 2

13. 5

9. 4

9. 2

12

12

67

66

30

32

186

160

40 ×20( b)
석량풋콩

화엄풋콩

60. 1

56. 6

13. 5

13. 7

9. 4

9. 1

9

14

75

68

27

29

208

165

50 ×20( c)
석량풋콩

화엄풋콩

60. 4

57. 6

13. 6

14. 0

9. 6

9. 3

8

8

76

70

22

23

238

207

5월

14일

( B)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2. 1

52. 0

13. 6

13. 3

10. 1

9. 3

8

13

64

62

20

21

275

240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1. 7

49. 9

13. 6

13. 0

10. 0

9. 1

10

15

63

64

21

25

267

197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1. 4

51. 4

13. 4

13. 1

9. 9

9. 1

9

22

65

57

18

23

284

224

6월

13일

( C)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0. 9

48. 9

13. 1

12. 8

9. 3

9. 1

9

24

66

50

25

45

242

133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2. 3

49. 3

13. 1

13. 0

9. 4

9. 1

7

20

66

51

19

48

278

115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52. 1

49. 2

13. 2

12. 8

9. 4

9. 0

7

20

64

50

20

48

271

112

평균

파종기

A

B

C

58. 3a

51. 4b

50. 5c

13. 6a

13. 4a

13. 0a

9. 3b

9. 6a

9. 2c

10. 5b

12. 8ab

14. 4a

70a

63b

58c

27b

21c

34a

194b

248a

192b

재식밀도

a

b

c

53. 1a

53. 3a

53. 7a

13. 3a

13. 3a

13. 4a

9. 4a

9. 4a

9. 3a

12. 9a

12. 2a

12. 5a

63a

64a

64a

29a

28a

26a

206a

205a

223a

품종
1

2

54. 4a

52. 4b

13. 2a

13. 4a

9. 6a

9. 1b

8. 8b

16. 3a

67a

60b

22b

33a

250a

172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

ns

ns

**

**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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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 노지에서 여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수량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개체당

경중( g)

개체당

협중( g)

개체당

전중( g)

개체당

립중( g)

100립중

( g)

풋콩수량

( ㎏/ 10a)

4월 14일

( A)

30 ×20( a)
석량풋콩( 1)

화엄풋콩( 2)

37

29

125

92

158

121

66

45

72

61

2071

1525

40 ×20( b)
석량풋콩

화엄풋콩

47

34

174

121

224

153

94

56

72

62

2159

1052

50 ×20( c)
석량풋콩

화엄풋콩

38

35

176

152

213

187

90

71

74

63

1747

1507

5월 14일

( B)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8

17

94

78

112

95

50

39

82

63

1551

1292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20

17

95

68

115

85

51

33

80

63

1182

845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7

17

90

73

108

91

49

37

80

64

896

726

6월 13일

( C)

3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7

25

72

61

87

86

41

30

71

68

1185

1012

4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7

29

87

66

102

97

45

32

69

68

1078

812

50 ×20
석량풋콩

화엄풋콩

17

26

83

60

112

86

44

27

72

66

818

595

평균

파종기

A

B

C

37a

18c

22b

140a

83b

71c

176a

101b

95c

70a

43b

37c

67c

72a

69b

1752a

1082b

917c

재식밀도

a

b

c

24b

27a

25ab

87b

102a

106a

110b

129a

133a

45b

52a

53a

69a

69a

70a

1439a

1263b

1048c

품종
1

2

25a

25a

111a

86b

137a

111b

59a

41b

75a

64b

1410a

1091b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

ns

ns

**

ns

ns

ns

**

*

ns

ns

**

*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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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 1. 노지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경장

( ㎝)

경직경

( ㎜)

주경절수

( 개)

분지수

( 개)

분지절수

( 개)

5월 14일

( A)

50 ×20( a)
검정콩1호( 1)

황금콩( 2)

66

58

10. 3

10. 8

18

17

7

7

44

46

60 ×20( b)
검정콩1호

황금콩

66

63

11. 9

11. 5

19

18

7

7

49

48

70 ×20( c)
검정콩1호

황금콩

64

60

12. 6

11. 7

18

18

7

8

51

50

6월 13일

( B)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68

65

11. 8

8. 3

15

16

6

7

36

45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61

65

12. 0

11. 5

15

15

6

6

35

34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9

64

11. 8

11. 9

16

16

7

6

39

40

7월 13일

( C)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39

36

6. 2

7. 0

11

12

5

6

17

23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40

35

7. 7

6. 1

12

12

6

6

20

22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36

37

7. 7

7. 5

12

12

5

6

19

23

평균

파종기

A

B

C

62. 8a

63. 6a

37. 2b

11. 5a

11. 2a

7. 0b

18. 3a

15. 4b

11. 8c

7. 3a

6. 3b

5. 6c

7. 3a

6. 3b

5. 6c

재식밀도

a

b

c

55. 4a

54. 9a

53. 3a

9. 0b

10. 1a

10. 5a

15. 0a

15. 2a

15. 4a

6. 4a

6. 4a

6. 4a

35. 2a

34. 7a

36. 9a

품종
1

2

55. 4a

53. 7a

10. 2a

9. 6a

15. 2a

15. 2a

6. 3a

6. 4a

34. 4a

36. 8a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ns

*

ns

ns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Si gni f i cant at P<0. 05.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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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 2. 노지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생육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협장

( ㎜)

협폭

( ㎜)

협후

( ㎜)

공협비율

( %)

2- 3립협

비율( %)

립경비율

( %)

경협비율

( %)

5월

14일

( A)

50 ×20( a)
검정콩1호( 1)

황금콩( 2)

51. 1

54. 0

13. 2

13. 0

9. 5

9. 6

27

30

35

41

44

57

117

87

60 ×20( b)
검정콩1호

황금콩

52. 5

52. 7

13. 5

13. 2

11. 5

9. 7

25

22

39

44

39

59

118

76

70 ×20( c)
검정콩1호

황금콩

52. 6

51. 8

13. 4

13. 1

9. 4

9. 7

29

37

39

37

34

50

142

100

6월

13일

( B)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48. 7

47. 0

13. 2

12. 6

9. 6

9. 4

23

20

44

50

59

82

97

55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1. 2

50. 3

13. 6

12. 5

9. 7

9. 7

26

16

45

57

65

78

72

59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1. 5

50. 1

13. 4

12. 6

9. 7

9. 8

24

25

50

44

75

85

64

62

7월

13일

( C)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0. 9

47. 9

13. 3

12. 4

9. 4

9. 1

24

11

45

57

181

217

27

21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2. 4

49. 0

13. 3

12. 5

9. 4

9. 2

17

14

53

53

206

177

25

20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51. 3

49. 5

13. 4

12. 5

9. 3

9. 2

21

17

43

51

166

211

31

21

평균

파종기

A

B

C

52. 5a

50. 2b

49. 8b

13. 2a

13. 0b

12. 9b

9. 9a

9. 6ab

9. 3b

28. 4a

22. 2b

17. 1b

39. 2b

48. 4a

50. 4a

107a

68b

24c

47. 1a

74. 2a

107a

재식밀도

a

b

c

50. 0b

51. 4a

51. 1ab

13. 0a

13. 1a

13. 1a

9. 4a

9. 9a

9. 5a

22. 5a

19. 8a

25. 4a

45. 5a

48. 4a

44. 1a

67. 4a

61. 7a

69. 9a

106. 6a

368. 8a

103. 4a

품종
1

2

51. 4a

50. 3b

13. 4a

12. 7b

9. 7a

9. 5a

24. 1a

21. 1a

43. 6b

48. 4a

76. 9a

55. 7b

96. 5a

289. 4a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

ns

ns

ns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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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1. 노지에서 가을콩형의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에 따른 수량특성

파종기
재식밀도

( cm)
품종

개체당

경중( g)

개체당

협중( g)

개체당

전중( g)

개체당

립중( g)

100립중

( g)

풋콩수량

( ㎏/ 10a)

5월 14일

( A)

50 ×20( a)
검정콩1호( 1)

황금콩( 2)

104

93

100

123

204

216

44

52

74

66

987

1217

60 ×20( b)
검정콩1호

황금콩

138

115

129

170

267

285

51

69

72

64

1065

1401

70 ×20( c)
검정콩1호

황금콩

144

117

125

133

270

249

47

56

75

62

887

939

6월 13일

( B)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103

75

134

139

242

213

59

62

80

68

1324

1374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99

76

150

136

242

205

65

58

83

69

1241

1123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100

84

178

152

277

236

77

69

82

67

1258

1074

7월 13일

( C)

50 ×20
검정콩1호

황금콩

22

19

86

95

110

114

37

41

73

59

850

944

60 ×20
검정콩1호

황금콩

27

20

118

97

143

117

54

43

72

59

977

801

70 ×20
검정콩1호

황금콩

30

23

101

112

127

136

45

47

76

57

717

796

평균

파종기

A

B

C

118. 7a

89. 4b

23. 6c

130. 0a

147. 8a

101. 6b

248. 3a

236. 0a

124. 5b

53. 0b

64. 9a

44. 4b

68. 7b

74. 8a

65. 9c

1082a

1232a

847b

재식밀도

a

b

c

69. 5b

79. 0a

83. 0a

112. 5b

133. 2a

133. 3a

183. 3b

209. 9a

215. 7a

48. 9a

56. 6a

56. 7a

69. 8a

69. 7a

70. 0a

1116a

1101ab

945b

품종
1

2

85. 3a

69. 1b

124. 4a

128. 3a

209. 2a

196. 7a

53. 1a

55. 1a

76. 2a

63. 4b

1034a

1074a

F- 값

파종기 ×재식밀도

파종기 ×품종

재식밀도 ×품종

파종기 ×재식밀도 ×품종

*

**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ot s i gni f i cant .

*, ** : Si gni f i cant at P<0. 05 and P<0. 01, r espect i vel y.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P<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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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볼 때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풋콩의 조기재배( 3월 중하순) 시

문제점은 극조파시 저온 스트레스에 의한 출현의 불균일 및 저하로 콩의 초

기 영양생장에 장애가 있었으며, 출현후의 조류의 피해 및 협 비대기간의

설치류의 피해가 심하였고, 생육기간 중의 응애류 및 진딧물의 발생이 심하

였다. 그리고 가을콩형( 중만생종) 의 경우는 극조파시 저온장애 및 일장반응

에 따른 영양생장기간이 길어져 과번무( 만화) 현상이 발생하여 도복의 피해

가 있었다. 과번무현상은 같은 가을콩형의 경우도 품종간의 차이를 보여 조

기재배시는 과번무현상이 적은 품종의 선택적 재배가 고려되어야 하며, 앞

으로 극조파종 중만생종의 품종육성의 한 지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파종한계기는 무가온 비닐하우스의 경우 두 생태형 모두 조파한계기는 3

월 중순이었고, 만파한계기는 7월 하순이었다. 노지의 경우는 두 생태형 모

두 조파한계기는 4월 중순이었으며 만파한계기는 7월 하순으로 무가온 비

닐하우스가 노지재배에 비해 조파한계기가 한달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무가온 비닐하우스와 노지에서의 파종기에 따른 생태형별 가능작기는 무

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 연속2기작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가을

콩형의 경우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생태형의 혼합 2기작도 불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지에서는 여름콩형과 가을콩형 모두 생태형별

단독 2기작이나 혼합 2기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가온 비닐하우스 및 노지에서 파종기 이동에 따른 생태적 특성은 무가

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는 적파( 4월 중순) 시 풋콩 수확 가능일

수는 약 95일이었으며 극조파와 극만파시 생육일수가 적파에 비해 짧아졌

다. 가을콩형의 경우는 적파( 5월 중순) 시 풋콩 수확 가능일수는 약 112일이

었으며, 극조파와 극만파에 의해 적파시보다 생육일수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에서는 여름콩형의 경우 적파( 4월 중순) 에서의 풋콩 수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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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일수는 약 117일이었으며 이후 파종기 지연에 따라 감소하였고, 가을콩형

의 경우 풋콩 수확 가능일수는 119일이었다.

생육특성은 무가온 비닐하우스 및 노지에서 파종기 지연에 따라 , 즉 조파

에서 만파로 갈수록 또는 적기 파종 이후 만파로 갈수록 경장이 짧아지고

경직경은 얇아졌으며, 주경절수, 분지수, 분지절수가 감소하였다. 개체당

공협수는 파종기 지연에 따른 경향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개체당 1립, 2립,

3립협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과 협폭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협후의 경우는 무가온 비닐하우스는 조파와 만파에서 얇아졌으며,

노지는 경향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만파에서는 다른 파종기에 비해 얇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특성 및 관련형질은 무가온 비닐하우스 및 노지에서 파종기 이동에

따른 결과는 개체당 전중, 개체당 생협중, 개체당 립중의 경우 무가온 비닐

하우스에서는 조파와 만파에서 가벼워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노지의 경우는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가벼워졌고, 개체당 경중은 두 장소 모두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파종기 지연에 따라 가벼워졌다.

공협비율은 만파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3립협비율은

조파와 만파에서 낮아졌고 경협비율은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파종기 지연

에 따라 낮아졌는데 립경비율은 다른 결과를 보여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는

조파와 만파에서 낮아졌으나 노지에서는 파종기 이동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립중은 만파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풋콩 생협 수량은 무가온

비닐하우스의 경우 조파와 만파에서 낮았는데 감소폭은 만파쪽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지의 경우는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파종기 지연에

따라 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가온 비닐하우스 및 노지에서 파종기 및 재식밀도에 따른 생태형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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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특성을 보면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의 여름콩형은 적파( 4월 중순) 시 풋콩

수확 가능일수는 93일이었으며 조파( 3월 중순) 시는 113일이었고 만파( 5월

중순) 시는 86일 이었다.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검토가 요망되었다. 가을콩형의 경우 적파( 5월 중순) 시 풋콩 수확 가능일수

는 118일이었으며 조파( 4월 중순) 시는 137일이었고 만파( 6월 중순) 시는 98

일이었다. 재식밀도간에는 여름콩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추후 검토가 요망되었다.

노지에서 여름콩형의 경우는 적파( 4월 중순) 에서 만파( 5월 중순, 6월 중

순) 로 갈수록 풋콩수확 가능일수는 103일에서 90일, 79일로 단축되었으나

재식밀도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검토가 요망된다.

가을콩형의 경우도 적파( 5월 중순) 에서 만파( 6월 중순, 7월 중순) 로 갈수

록 풋콩 수확 가능일수는 138일에서 114일, 88일 이었고 역시 재식밀도간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가온 비닐하우스와 노지의 경우 재식밀

도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은 연차를 두어 반복시험을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검토가 요망되는 결과였다.

생육특성은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 경장, 경직경, 주경

절수, 분지수, 분지절수, 협장, 협폭, 협후, 공협비율, 2- 3립협비율, 립경

비율은 파종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식밀도간에는 경장,

주경절수, 협장, 협폭, 공협비율, 2- 3립협비율, 립경비율, 경협비율 등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장 등 일부 형질은 추후 검토가 요망되었으며

기타 형질은 재식밀도간에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은 경직경, 주경절수,

협장, 협폭, 협후, 공협비율, 립경비율, 경협비율에서만 파종기와 품종간에

이었다. 나머지 상호간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추후 검토가 요망되는

결과였다. 품종간 차이는 경장, 공협비율, 립경비율은 화엄풋콩이 컸으며,

경직경, 분지수, 분지절수, 2- 3립협비율, 경협비율은 석량풋콩이 컸으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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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절수, 협장, 협폭, 협후는 품종간에 차이가 없었다.

가을콩형은 파종기 이동에 따른 차이는 경장, 경직경, 주경절수, 분지수,

분지절수, 협장, 협폭, 2- 3립협비율, 립경비율, 경협비율에서만 인정되었

고, 협폭과 공협비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식밀도간에는 경장

을 제외한 조사된 모든 생육형질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간

상호작용은 조사된 모든 형질에서 상호작용이 인정되지 않아 추후 검토가

요망된다.

노지의 경우 여름콩형에서는 주경절수와 협폭에서만 파종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경장, 경직경, 분지수, 분지절수, 협장, 협후, 공협비율, 2- 3립협

비율, 립경비율, 경협비율에서는 파종기간에 차이가 이었다. 재식밀도간에

는 경장, 경직경, 분지절수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나머지 형질에서는 차

이가 없었다. 품종간 차이는 경장, 주경절수, 공협비율, 립경비율은 석량풋

콩이 컸으며, 경직경, 분지수, 분지절수, 협장, 협후, 2- 3립협비율, 경협비

율은 화엄풋콩이 컸으나 협폭은 품종간에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용은 경직

경과 협폭이 파종기와 재식밀도간에 인정되었으며, 주경절수와 분지수를 제

외한 나머지 형질이 파종기와 품종간에 상호작용이 인정되었다.

가을콩형에서는 경협비율을 제외한 조사된 모든 형질에서 파종기간에 차

이가 있었고, 품종간에는 협장, 협폭, 립경비율은 검정콩1호가 컸으며, 2- 3

립협비율은 황금콩이 컸으나 나머지 형질은 품종간 차이가 없었다. 상호작

용은 경장에서 파종기와 품종간에 , 경직경에서 파종기, 재식밀도 및 품종

간에, 협장과 협폭이 파종기와 재식밀도간에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처리간

에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 형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되었다.

노지에서 여름콩형의 경우 개체당 경중, 개체당 협중, 개체당 전중, 개

체당 립중, 100립중, 풋콩수량 모두 파종기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재식밀도

간에는 100립중에서만 차이가 없었다. 품종간 차이는 모든 형질에서 석량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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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 화엄풋콩 보다 무거워 수량성이 높았다. 상호작용은 개체당 협중, 개

체당 전중, 개체당 립중에서만 파종기와 재식밀도간에 유의성이 인정되었

고, 개체당 경중, 개체당 전중, 개체당 립중, 100립중에서 파종기와 품종간

에 상호작용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처리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수량특성은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 개체당 경중, 개체당

협중, 개체당 전중, 개체당 립중, 100립중, 풋콩수량 모두 파종기간에 차이

가 있었으며, 재식밀도간에는 100립중만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형질은 차

이가 있었다. 품종간 차이는 조사된 모든 형질에서석량풋콩이 화엄풋콩보다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수량성이 높았다. 상호작용은 100립중만 파종기와 품

종간에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형질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검토가 요망된다.

가을콩형의 경우 개체당 경중, 개체당 립중, 100립중, 풋콩수량 모두 파

종기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재식밀도간에는 개체당 협중, 개체당 전중, 개

체당 립중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품종간에는 모든 형질에서 검정콩1호가 황

금콩보다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수량성이 높았다. 상호작용은 모든 처리에

서 인정되지 않아 검토가 요망되었다.

가을콩형의 경우도 여름콩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체당 경중, 개체당 협중,

개체당 전중, 개체당 립중, 100립중, 풋콩수량 모두 파종기간에 차이가 있

었으며, 재식밀도간에는 개체당 립중과 100립중을 제외한 형질에서 차이가

있었고, 품종간 차이는 개체당 경중과 100립중만 검정콩1호가 무거웠으며

나머지 형질은 품종간 차이가 없어 노지에서 가을콩형의 경우 품종간에 수

량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호작용은 개체당경중에서 파종기와 재식밀도

시험은 1년간의 성적으로써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2년내지 3년간의 시험을 통하여 일부 결과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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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풋 콩 미 이 라병 의 방 제

가. 포장 위생관리에 의한 병 방제효과

풋콩 장려품종에서 종자에 발생하는 Phomops i s spp. 를 동정한 결과( 표

5- 22) , 공시품종 모두에서 Di apor t he phaseol or um var . s oj ae 가 가장 많이

분리되었으며, 다음이 Phomops i s l ongi col l a , D. phaseol or um var .

caul i vor a 순으로 분리 되었다. 추대두인 대비품종 황금콩에서는 일반 풋콩

품종의 종자감염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풋콩 종자에 감염된 Phomops i s

spp. 는 가시적 구별이 어려우므로, 본 실험에서는 3종을 포함하여 콩 미이

라 병원균을 Phomops i s spp. 로 하였다.

Tabl e 5- 22. I nci dence per cent of Phomops i s spp. i n soybean seeds

Di apor t he Phomops i s Di apor t he

Cul t i var phaseol or um l ongi col l a phaseol or um Tot al

var . s oj ae var . caul i vor a

Seokr yangput kong 10 5 2 17

Mi won 14 4 1 19

Ol kong 17 8 0 25

Nat i ve var . 18 9 0 27

Hwangkeumkong 1 2 0 3

풋콩의 품질은 협의 오반이 크게 영향하므로, 콩 미이라병의 협 이병율을

달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5- 23) , 병원균을 접종한 경우 포자현탁

액을 식물체에 분무접종했을 때 평균 28. 0%, 줄기접종했을때 15. 7%였으며,

포장을 위생관리한 상태에서는 풋콩 수확기인 생리적 성숙기( R6) 에 1. 3% 였

고 생육기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평균 6. 9%의 협 이병율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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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23. Vi si bl e pod i nf ect i on by Phomops i s spp. i nocul at ed by

di f f er ent met hods under sani t i zed f i el d condi t i on i n

soybean cv. Seokr yang

% of i nf ect ed pods at t he gr owt h s t age

Tr eat ment y) No. of pods

i nves t i gat ed R6 R7 R8 Mean

Pl ant spr ayi ng 263 9. 5 32. 3 42. 2 28. 0 a z )

Pod i nser t i on 274 6. 9 21. 2 32. 8 20. 3 a

St em pr i cki ng 201 1. 5 16. 5 29. 1 15. 7 b

No i nocul at i on 151 1. 3 8. 6 10. 9 6. 9 c

y) I ndi cat es whol e pl ant i nocul at i on by spr ayi ng t he spor e suspens i on

( pl ant i nocul at i on) , pod i nocul at i on by i nser t i ng t oot h- pi ck wi t h

mycel i um( pod i nocul at i on) and st em i nocul at i on by pr i cki ng t oot h-

pi ck wi t h mycel i um( s t em pr i cki ng) .
z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수확한 종실의 가시적 불량종자율은 병 접종구에서는 접종방법에 따라

46. 4% - 71. 1%였으나 포장위생처리시에는 22. 1%였으며, 가시적 이병립은 병

접종구에서는 5. 9%- 31. 1%, 포장위생처리에서는 2. 0%의 이병율을 보였다. 종

실의 콩 미이라병 감염율은 줄기 접종구에서는 36. 0%, 식물체 접종 및 협

접종에서는 각각 43. 3%, 64. 0%였으며, 포장위생처리에서도 28. 7%의 비교적

높은 종실 감염율을 보였다( 표 5- 24) .

포장 위생관리 조건에서 미이라병 접종 방법에 따른 석량풋콩의 경장, 분

지수, 주당협수, 협당립수, 100립중, 전체중의 생육특성 분포는 표 5- 25와

같다. 경장은 24. 7cm∼28. 4cm의 분포를 보였고 분무접종 처리구에서 28. 4cm

- 219 -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지수는 4. 9 ∼5. 8개의 분포를 보였고 협접종 처리

구에서 5. 8개로 가장 많았다.

주당협수는 9. 4∼12. 7개의 분포를 보였고 분무접종 처리구에서 12. 7개로

가장 많았다. 협당립수는 1. 2 ∼1. 7개의 분포를 보였고 무처리구에서 1. 7개

로 많이 나타났다. 100립중은 무접종 처리구에서 28. 2g으로 가장 무거웠고

협접종 처리구, 줄기접종 처리구에서 각각 26. 3g, 26. 1g을 나타냈으며 분무

접종 처리구에서 24. 2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중은 무접종 처리구에서 115g으로 콩 미이라병을 접종한 분무접종 처

리구, 협접종 처리구, 줄기접종 처리구의 60g, 72g, 62g에 비해 매우 높았

다. 그러나 협접종 처리구는 72g으로 줄기접종 처리구 62g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Tabl e 5- 24. Seed i nf ect i on per cent by Phomops i s spp. i nocul at ed by

di f f er ent met hods under sani t i zed f i el d condi t i on i n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Treat ment Poor qua l it y x) Diseased seed y) Inf ect ed

seed

Leaf spr ayi ng 46. 4 b 5. 9 c 43. 3 bc z )

Pod i nser t i on 71. 1 a 31. 1 a 64. 0 a

St em pr i cki ng 48. 8 b 11. 3 b 36. 0 b

No i nocul at i on 22. 1 c 2. 0 d 28. 7 c

x) Vi s i bl y unheal t hy and i mmat ur e seeds .
y) Seeds wi t h symt om caused by Phomops i s spp.
z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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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25. Agr onomi c char act er s of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i nocul at ed wi t h Phomops i s spp. by di f f er ent met hods

under sani t i zed f i l d condi t i on.

Tr eat ment

Pl ant

hei ght

( ㎝)

No. of

br anches

/ pl ant

No. of

pods

/ pl ant

No. of

seeds

/ pod

100- seed

wt .

( g)

Seeds wt .

/ 20

pl ant s ( g)

Whol e pl ant - spr ay

i nocul at i on
28. 4 a 5. 4 ab 12. 7 a 1. 4 bc 24. 2 c 60 cz )

Pod- t oot hpi ck

i nocul t i on

26. 9

ab
5. 8 a 12. 4 a 1. 2 c 26. 3 b 72 b

St eam- t oot hpi ck

i nocul at i on
24. 8 b 5. 2 ab 9. 4 b 1. 4 bc 26. 1 b 62 c

No i nocul at i on 24. 7 b 4. 9 b 11. 9 b 1. 7 c 28. 2 a 115 a

z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나. 콩 미이라병의 경종적 방제

비닐 하우스 내에서 경종적 방제 방법에 따른 석량풋콩의 출현율, 발아

세, 출현기간, 개화일수, 개화기간, 성숙일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5- 26

과 같다. 출현율은 62. 2%∼76. 4%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적관수 벤레이

트 약제 처리구에서 76. 4%로 가장 높았고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 구에서

62. 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출현력은 35. 8%∼63.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

며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 구에서 63. 1%로 가장 높았고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 35. 8%로 가장 낮았다. 출현기간은 6. 2일∼7. 6일의 분포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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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6. 2일로 가장 빨랐으며 분무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에서 7. 6일로 가장 늦었다. 개화기간은 15일∼16일의 분포를 보

였다. 성숙일수는 37일∼39일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37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개화일수, 성숙일수를 볼 때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무피복 처리구에 비하

여 1 ∼3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Tabl e 5- 26. Agr onomi c char act er i s t i c of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cul t i vat ed under di f f er ent cul t ur al pr act i ces .

Tr eat ment
Emer gence

r at e
( %)

Speed of
emegence

( %)

Days t o
emer gence

( day)

Days t o
f l ower i ng

( day)

Fl ower i ng
per i od
( day)

Mat ur i ng
per i od
( day)

Dr i p wat er i ng
benl at e spr ay

76. 4 54. 9 7. 0 41 16 39

Dr i p wat er i ng
mul chi ng

74. 5 56. 7 6. 5 41 16 37

Dr i p wat er i ng
no mul chi ng

74. 5 51. 9 6. 6 41 15 39

Spr i nkl i ng
benl at e spr ay

66. 4 45. 8 7. 6 42 16 38

Spr i nkl i ng
mul chi ng

75. 6 63. 1 6. 2 39 16 39

Spr i nkl i ng
no mul chi ng

62. 2 35. 8 6. 8 42 16 39

비닐하우스 내에서 경종적 방제 방법에 따른 석량풋콩의 경장, 분지수,

주당협수, 협당립수, 100립중, 전체중은 표 5- 27과 같다. 경장은 23. 7cm∼

27. 0cm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적관수 벤레이트 약제 처리구에서 27. 0cm

로 가장 높았으며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 23. 7cm로 가장 낮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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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지수는 5. 2 ∼6. 0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분무관수 비닐피복처리구

에서 6. 0개로 가장 많았으며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 5. 2개로 가장 적

었다. 주당협수는 33. 1 ∼42. 5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42. 5개로 가장 많았으며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 33. 1개로

Tabl e 5- 27. Yi el d component s of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cul t i vat ed under di f f er ent cul t ur al pr act i ces .

Tr eat ment
Pl ant

hei ght
( ㎝)

No. of
br anches
/ pl ant

No. of
pods

/ pl ant

No. of
seeds
/ pod

100- seed
wt .
( g)

Seeds wt .
/ 20

pl ant s
( g)

Dr i p wat er i ng
benl at e spr ay 27. 0 5. 7 37. 3 2. 9 38. 1 ab 858. 5 az )

Dr i p wat er i ng
mul chi ng 26. 7 5. 6 35. 3 3. 1 39. 4 a 894. 5 a

Dr i p wat er i ng
no mul chi ng 26. 5 5. 6 35. 4 3. 0 38. 2 ab 804. 5 a

Spr i nkl i ng
benl at e spr ay 25. 2 5. 7 39. 5 2. 9 37. 7 ab 863. 7 a

Spr i nkl i ng
mul chi ng 25. 1 6. 0 42. 5 2. 9 38. 8 ab 987. 5 a

Spr i nkl i ng
no mul chi ng 23. 7 5. 2 33. 1 3. 0 36. 9 b 713. 0 a

z )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가장 적었다. 협당립수는 2. 9 ∼3. 1립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적관수 비

닐피복 처리구에서 3. 1립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백립중은 36. 9 ∼39. 4g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39. 4g으로 가장 무거

웠고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 36. 9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처리별 30주의 전체중은 987. 5g ∼713. 0g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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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각각 987. 5g, 894. 5g으로 높게 나타났고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

713. 0g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비닐피복 처리구인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 점적관수 비닐

피복 처리구에서 석량풋콩의 생육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

며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의 생육이 가장 불량하게 나타났다.

석량풋콩 식물체에 경종적 방제방법을 달리 하였을 때 R6, R7, R8 시기별

가시적 미이라병 협 이병율은 표 5- 28과 같다. 점적관수 benomyl 약제 처리

구의 R6, R7, R8 생육시기 별 협 감염율은 각각 4. 9%, 6. 4%, 22. 2%를 나타

내어 평균 10. 9%를 보였다. 이것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낮은 협 감염율을

나타내어 약제처리 방제효과를 보였다.

Tabl e 5- 28. Vi s i bl e pod i nf ect i on by Phomops i s spp. i n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cul t i vat ed under di f f er ent cul t ur al
pr act i ces .

Tr eat ment No. of pods
i nves t i gat ed

% of pods i nf ect ed at t he gr owt h st age

R6 R7 R8 Mean
Dr i p wat er i ng
benl at e spr ay 3622 4. 9 9. 6 21. 9 12. 1

Dr i p wat er i ng
mul chi ng 2984 1. 7 4. 3 37. 0 14. 3

Dr i p wat er i ng
no mul chi ng 3590 5. 3 10. 3 34. 7 16. 8

Spr i nkl i ng
benl at e spr ay 2692 4. 2 6. 4 22. 2 10. 9

Spr i nkl i ng
mul chi ng 3902 5. 9 8. 6 31. 3 15. 3

Spr i nkl i ng
no mul chi ng 4548 5. 8 9. 2 26. 9 14. 0

경종적 방제방법 별로 수확한 종실에서 분리 동정된 병원균에 대한 종실

이병율을 구한 결과는 표 5- 29와 같다. 콩 미이라병에 감염된 이병 종실은

benomyl 약제를 처리한 분무, 점적관수 처리구에서 모두 11%로 가장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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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약제 처리에 의한 방제효과를 보였다. 점적관수 비닐멀칭 처리구,

분무관수 비닐멀칭 처리구의 미이라 종실 이병율은 각각 17%, 19%를 나타내

어 benomyl 약제처리 효과에 비해 못 미쳤으나 점적관수 무멀칭 처리구의

20%, 분무관수 무멀칭 처리구의 25%보다는 낮아 비닐피복에 의한 미이라병

종실 감염 방제효과를 보였다.

Tabl e 5- 29. I nf ect i on r at e of soybean seeds wi t h di f f er ent pat hogens
i n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gr own under di f f er ent
cul t ur al pr act i ces .

Tr eat ment

% of i nf ect ed s eed

Phomops i s

spp.

Cer cos por a

s p.

Ot her y )

f ungi
Bact er i a Tot al

Dr i p wat er i ng

benl at e spr ay
11 a 1. 5 b 40 b 0 52. 5 bz )

Dr i p wat er i ng

mul chi ng
17 b 9. 3 a 41 b 0 67. 3 ab

Dr i p wat er i ng

no mul chi ng
20 c 9. 6 a 49 ab 4 78. 6 a

Spr i nkl i ng

benl at e spr ay
11 a 0. 3 b 53 a 0 64. 3 b

Spr i nkl i ng

mul chi ng
19 b 14. 6 a 45 ab 2 78. 6 a

Spr i nkl i ng

no mul chi ng
25 c 14. 8 a 52 a 1 91. 8 a

Y) Ot her f ungi i ncl ude Col l et ot r i chum s p. , Fus ar i um s p. , Peni ci l l i um
s p . , et c.

Z)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Cer cos por a s p. 에 있어서도 분무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 점적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의 종실 이병율은 각각 1. 5%, 0. 3%를 나타내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의 14. 8%,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의 14. 6%, 점적관수 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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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처리구의 9. 6%,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의 9. 3% 보다 낮아 높은 약제

방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Col l et ot r i chum s p. , Fus ar i um s p. ,

Peni ci l l i um s p. 에 있어서는 benomyl 약제를 처리한 점적관수, 분무관수 처

리구에서 각각 40%, 53%의 종실 이병율을 보여 다른 처리구와 통계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benomyl 이 콩 미이라병 이외의 다른 병원균

에 있어서는 방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분무관수 처리구가 점적관수 처리구에 비해 종실 이병율이 높

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분무관수에 의해 지면에 산재한 병원균 포자

가 식물체로 더 많이 전반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경종적 방제방법 별로 수확한 종실에서 분리 동정된 병원균에 대한 방제

가는 표 5- 30과 같다. 콩 미이라병의 경우 benomyl 약제를 처리한 점적관

수, 분무관수에서 모두 56%의 방제가를 보였다.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

에서 32%,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24%의 방제가를 보여 경종적 방제

효과를 보였다. Phomops i s s pp. , Col l et ot i rchum s p. , Cer cos por a s p. ,

Fus ar i um s p. , Peni ci l l i um s p. 와 Bact er i a를 포함한 전체 방제가는 점적관

수 benomyl 약제 처리구에서 42. 8%, 분무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에서

30%,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서 26. 7%의 순으로 나타났다. Cer cos por a

sp. 의 경우도 benomyl 약제를 처리한 점적관수, 분무관수 처리구에서 각각

89. 9%. 98. 0%의 높은 방제가를 보였다. 그러나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는

1. 4%의 낮은 방제가를 보였는데 이는 분무관수 비닐피복 처리구에

Cer cos por a sp. 의해 감염된 콩깍지가 전염원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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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30. Cont r ol val ue of di f f er ent cul t ur al pr act i ces f or
Phomops i s spp. and Cer cos por a sp. seed decay i n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Tr eat ment
Cont r ol val ue Tot al

cont r ol val ue( %)Phomopsi s spp. Cercospora sp.
Dr i p wat er i ng

benl at e spr ay
56. 0 a 89. 9 a 42. 8 az )

Dr i p wat er i ng

mul chi ng
32. 0 b 37. 2 b 26. 7 b

Dr i p wat er i ng

no mul chi ng
20. 0 c 35. 1 b 14. 4 c

Spr i nkl i ng

benl at e spr ay
56. 0 a 98. 0 a 30. 0 b

Spr i nkl i ng

mul chi ng
24. 0 c 1. 4 c 14. 4 c

Spr i nkl i ng

no mul chi ng
- - -

Z)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경종적 방제방법 별 석량풋콩의 수확종실에서 분리한 병원균을 분류 동정

한 결과는 표 5- 31과 같다. Phomops i s spp. 는 benomyl 약제 처리구인 점적

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 분무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에서 모두 11%로

가장 적게 나타나 약제방제 효과를 보였다. Col l et ot r i chum s p. 의 경우 점

적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 분무관수 benomyl 약제 처리구에서 각각 10%,

12%로 점적관수 비닐피복 처리구, 점적관수 무피복 처리구, 분무관수 비닐

피목 처리구의 16%, 17%, 3%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benomyl 약

제처리가 Col l ect ot r i chum s p. 에 있어서는 방제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Col l ect ot r i chm s p. 를 활성화 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추측되며 활성화 기

작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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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31. I nci dence of seed- bor ne pat hogens i n seeds of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cul t i vat ed under di f f er ent cul t ur al
pr act i ces .

Pat hogen
% of i nf ect ed seed when cul t i vat ed by a )

DB DM DN SB SM SN Tot al

Phomops i s spp. 11 19 20 11 19 25 105

Col l et ot r i chum sp. 19 16 17 12 3 23 90

Cercospora sp. 14 23 29 40 40 8 154

Fusari um sp. 2 2 2 0 0 6 12

Peni ci l l i um sp. 5 0 0 0 0 1 6

Al t ernar i a sp. 0 0 0 1 1 14 16

Ot her f ungi 0 0 1 0 1 0 2

Bact er i a 0 0 4 0 2 1 7
a ) DB : Dr i p wat er i ng Benl at e spr ay.

DM: Dr i p wat er i ng Mul chi ng.
DN : Dr i p wat er i ng No mul chi ng.
SB : Spr i nkl i ng Benl at e spr ay.
SM: Spr i nkl i ng Mul chi ng.
SN : Spr i nkl i ng No mul chi ng.

다. 베노밀 처리방법에 따른 병 방제효과

Benomyl 의 살포방법에서 초생단엽기부터 결협초기까지 식물체 주변 지표

면에 살포한 GSV1R3의 경우, 콩 미이라병은 33%, 기타 종자병은 17%의 종실

감염율을 보였다. 결협초기부터 생리적 성숙기까지 지표면에 살포한 GSR3R6

의 경우는 34%의 콩 미이라병 감염율과, 19%의 기타 종자병 감염율을 보여

무살포구의 45%, 22%에 비하여 크게 낮았다( 표 5- 32) . 그러나 관행방제인

WPR3R7의 종실 감염율 12%, 14%에 비해서는 높았다. 한편, benomyl 처리의

콩 미이라병 방제효과는 GSV1R3 에서 26. 7%, GSR3R6에서 24. 4%였다. 이는 관

행방제 73. 3%의 33- 36%로 낮은 편이었고, 기타 종자병을 포함한 전체 방제

가에서도 관행방제 61. 2%의 34- 42%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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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32. Phomops i s spp. seed i nf ect i on and cont r ol val ue of f i el d
sani t at i on by benl at e appl i cat i on at di f f er ent gr owt h s t ages of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 of i nf ect ed seed Cont r ol val ue
Tr eat ment s

Phomopsi s Ot her s eedb Tot al ( Rat i o) Phomops i s Ot her s eed Tot al ( Rat i o)

s pp. pat hogens s pp. pat hogens

GSV1R3 33 a 17 b 50 b ( 75) 26. 7 a 22. 7 25. 4 ac( 42)
GSR3R6 34 a 19 b 53 b ( 79) 24. 4 a 13. 6 20. 9 a ( 34)
WPR3R7 12 b 14 a 26 c ( 39) 73. 3 b 36. 4 61. 2 b ( 100)
No- spr ay 45 a 22 b 67 a ( 100) - - -

a I ndi cat es benl at e appl i cat i on f r om V1 t o R3 gr owt h s t age on t he
gr ound sur f ace ar ound pl ant s ( GSV1R3) , f r om R3 t o R6 on t he gr ound
sur f ace ar ound pl ant s ( GSR3R6) , f r om R3 t o R7 on t he whol e pl ant s
( WPR3R7) 3 t i mes wi t h 10 day i nt er val s , r espect i vel y.

b Ot her seed pat hogens i ncl ude Col l et ot r i chum t r uncat um and Cer cospor a
ki kuchi ana et c.

c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이들 종실에 발생한 병원균을 분리 동정한 결과( 표 5- 33) , Phomops i s

spp. 의 분리빈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Col l et ot r i chum t r uncat um,

Cer cos por a ki kuchi ana 순이었다.

포장위생의 콩 생육 및 수량에 대한 영향은 처리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

나, 포장위생 처리는 종실 감염율을 크게 감소시켰다( Tabl e 6) . Benomyl 을

지표면에 살포한 GSV1R3 , GSR3R6에서는 초장, 분지수, 협수, 입수, 100립중,

수량 등 모든 조사형질이 무처리에 비해 좋았으나, 관행방제인 WPR3R7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30주당 입중으로 나타낸 수량은 관행방제가 561. 3g으로

가장 높았고 benomyl 지표면 살포구는 각각 359. 3g 및 460g으로 무처리구

355. 7g과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표 5-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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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33. Di st r i but i on f r equency of pat hogens i sol at ed f r om t he
seeds of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sani t i zed by benl at e
appl i cat i on at di f f er ent gr owt h s t ages

% of i sol at i on i n t he t r eat ment of a

Pat hogen
GSV1R3 GSR3R6 WPR3R7 No- spr ay

Phomops i s spp. 33 34 12 45
Col l et ot r i chum 9 13 11 12

t r uncat um
Cer cos por a 3 5 2 3

ki kuchi ana
Al t er nar i a spp. 2 3 0 6
Peni ci l l i um spp. 3 4 1 0
Fus ar i um spp. 0 0 0 1

a I ndi cat es benl at e appl i cat i on f r om V1 t o R3 gr owt h s t age on t he
gr ound sur f ace ar ound pl ant s ( GSV1R3) , f r om R3 t o R6 on t he gr ound
sur f ace ar ound pl ant s ( GSR3R6) , f r om R3 t o R7 on t he whol e pl ant s
( WPR3R7) 3 t i mes wi t h 10 day i nt er val s , r espect i vel y.

Tabl e 5- 34. Agr onomi c char act er s of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sani t i zed by benl at e appl i cat i on at di f f er ent gr owt h s t ages

Pl ant No. of No. of No. of 100- seed Seed wt .
Tr eat ment a hei ght br anches pods seeds wt . 30 pl ant s

( cm) / pl ant / pl ant / pod ( g) ( g)

GSV1R3 22. 8 5. 5 34. 4 1. 7 29. 5 460. 0 abb

GSR3R6 23. 5 5. 1 27. 0 1. 6 30. 6 359. 3 b
WPR3R7 22. 7 5. 3 36. 4 1. 7 30. 9 561. 3 a
No- spr ay 21. 2 5. 7 28. 5 1. 6 29. 7 355. 7 b

a I ndi cat es benl at e appl i cat i on f r om V1 t o R3 gr owt h s t age on t he
gr ound sur f ace ar ound pl ant s ( GSV1R3) , f r om R3 t o R6 on t he gr ound
sur f ace ar ound pl ant s ( GSR3R6) , f r om R3 t o R7 on t he whol e pl ant s
( WPR3R7) 3 t i mes wi t h 10 day i nt er val s , r espect i vel y.

b Means wi t hi n a col umn f ol l owed by t he same l et t er s ar e not
s i gni f i cant l y di f f er ent by DMRT at 0. 05 l 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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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 방제효과 우수약제의 선발

국내 등록약제 25종의 살균제에 대해 사용추천농도에서의 종자병균 균사

생장 억제농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 35와 같다. 베노밀은 콩 미이라병균,

탄저병균, 자주빛무늬병균 모두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균사생장 억제력이 있

었으며 car bendazi m, t hi ophanat e met hyl 도 유사한 정도의 억제효과를 보

였다. 그리고 di f enoconazol e, f l uazi nam, i pr odi one, pr opi neb,

t r i f l umi zol e i pr o+pr opi , i mi no+di met homor ph 등은 높은 균사생장 억제효

과를 보였다. 이들 약제에 대한 공시균 3종류의 균사생장 억제정도는 병원

균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특히, di f enoconazol e, i pr odi one,

i mi no+di met homor ph, t r i f l umi zol e은 콩 미이라병균과 자주빛무늬병에 대해

서는 억제효과가 컸으나 탄저병균의 억제효과는 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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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35. Mycel i al gr owt h of Phomops i s spp. , Col l et ot r i chum
t r uncat um and Cer cos por a ki kuchi ana ont he PDA medi at ed wi t h
sugges t ed dosage of di f f er ent f ungi ci des .

Fungi ci de

( Common name)
Tr ade name

Concent r at

i on

(㎍/ ㎖)

Col ony di amet er ( ㎝)

Di a. * Col l . * Cer . *

Azoxys t r obi n 아미스타 100 6. 4 5. 4 2. 8
Benl at e 베노밀 100 0. 0 0. 0 0. 0
Car bendazi m 가벤다 100 0. 0 0. 2 0. 0
Car bendazi m+Kasugamyci n 가스란 100 5. 4 8. 4 6. 0
Chl or ot hal oni l 다코닐 100 2. 8 4. 8 4. 0

Cymoxani l +Chl or ot hal oni l 혼합제 200 2. 9 6. 5 3. 5
Di chl or of l uani d 유파렌 100 3. 5 2. 7 1. 2
Di f enoconazol 푸르겐 50 1. 7 4. 8 1. 0
Di met homor ph 포룸 100 7. 1 4. 4 3. 8
Di met homor ph+Cu- hydr oxi de 산뜨탄 100 8. 6 7. 8 1. 0

Di met homor ph+Cu- oxychl or i de 포품씨 200 2. 5 6. 5 4. 7
EBX- A 혼합제 100 3. 4 4. 9 1. 5
EBX- G 혼합제 100 2. 8 6. 3 3. 9

Fl uazi nam 후론사이드 50 0. 0 1. 6 1. 6

Fol f et 홀펫 200 4. 1 1. 6 4. 3

I pr odi ne 로브랄 100 1. 4 5. 3 2. 9
I pr odi one+Pr opi neb 신바람 200 0. 0 1. 4 0. 6
I mi dachl opr i d 코니도 50 9. 0 8. 2 3. 8
I mi noct adi nt r i s+Di met homor ph 혼합제 100 0. 0 4. 2 1. 9
Met hal axyl 리도밀 200 9. 5 6. 6 5. 6

Met hal axyl +Di met homor ph 팔파래 100 3. 3 6. 6 2. 1

Oxadi xyl +Pr opi neb 산도판에이 200 1. 8 6. 4 1. 0

Pr opi neb 안트라콜 200 1. 5 5. 5 0. 6
Tr i f l umi zol e 트리후민 100 0. 0 4. 6 1. 0
Thi ophanat e- met hyl 톱신- 엠 100 3. 1 1. 6 0. 0

*

Di a. : Di apor t he phas eol or um var . s oj ae, Col l : Col l et hot r i chum

t r uncat um, Cer : Cer cospor a ki kuchi 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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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콩 미이라병균에 대한 최소억제농도( MI C) 를 측정한 결과( 표 15)

benomyl , f l uazi nam은 100ppm, car bendazi m, i mi no+di met homor ph,

t hi ophanat e- met hyl 등은 500ppm, i pr o+pr opi 는 1, 000 ppm이었으며

di f enoconazol e, i pr odi one, t r i f l umi zol e 등은 1, 000ppm 이상이었다.

Tabl e 5- 37. Mycel i al gr owt h of Phomops i s spp. on t he PDA medi at ed wi t h
di f f er ent concent r at i on of f ungi ci des .

Fungi ci de
Col ony di amet er ( ㎝) on t he conc. ( ppm)

0 0. 1 1 10 100 500 1000

Benomyl 9. 0 8. 7 9. 0 8. 9 0 0 0

Car bendazi m 9. 0 9. 0 9. 0 9. 0 5. 2 0 0

Di f enoconazol e 9. 0 8. 6 8. 6 9. 0 8. 1 3. 1 2. 7

Fl uazi nam 9. 0 9. 0 8. 9 7. 7 0 0 0

I mi no+di met homor ph 9. 0 6. 8 6. 0 6. 0 1. 8 0 0

I pr odi one 8. 8 5. 3 5. 1 5. 1 4. 1 1. 4 1. 1

I pr o+pr opi 8. 3 8. 2 8. 1 8. 1 3. 4 1. 8 0. 1

Pr opi neb 9. 0 9. 0 9. 0 9. 0 9. 0 8. 4 5. 3

Thi ophanat e- met hyl 7. 3 6. 8 6. 0 6. 0 1. 8 0 0

Tr i f l umi zol e 9. 0 8. 7 8. 5 9. 0 8. 1 3. 1 2. 5

콩 탄저병균에 대한 선발약제의 MI C는 표 5- 37에서와 같이 benomyl ,

f l uazi nam은 500ppm, t hi ophanat e- met hyl 은 1, 000ppm이었으며 car bendazi m

등은 1, 000ppm 이상이었다. 특히, di f enoconazol e, i mi no+di met homor ph,

i pr odi one, pr opi neb, t r i f l umi zol e은 1, 000ppm 에서도 균사생장 억제효과

가 낮았다.

콩 자주빛무늬병에 대한 선발약제의 MI C는 표 5- 38에서와 같이

t hi ophanat e- met hyl 은 100ppm, benomyl , car bendazi m, f l uazi nam은 500ppm,

i pr odi one 는 1, 000ppm이었으며 그외 di f enaconazol e 등은 1, 000ppm에서도

균사생장 억제정도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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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37. Mycel i al gr owt h of Col l et ot r i chum on t he PDA medi at ed wi t h

di f f er ent concent r at i on of f ungi ci des .

Fungi ci de
Col ony di amet er ( ㎝) on t he conc. ( ppm)

0 0. 1 1 10 100 500 1000
Benomyl 3. 5 3. 4 2. 9 0. 6 0. 6 0. 2 0. 2
Car bendazi m 4. 5 3. 7 3. 5 3. 1 2. 8 1. 8 1. 7
Di f enoconazol e 4. 1 3. 3 3. 1 3. 2 4. 6 4. 3 4. 7
Fl uazi nam 4. 7 4. 7 4. 2 4. 5 0. 7 0 0
I mi no+di met homor ph 4. 1 3. 5 3. 2 3. 4 3. 8 3. 5 3. 2
I pr odi one 5. 3 4. 7 5. 1 4. 3 3. 8 4. 9 5. 1
I pr o+pr opi 4. 3 3. 1 3. 0 1. 8 1. 1 0. 9 1. 0
Pr opi neb 5. 2 5. 3 4. 8 4. 8 4. 8 4. 3 2. 4
Thi ophanat e- met hyl 5. 0 4. 6 4. 5 4. 5 1. 7 0. 9 0
Tr i f l umi zol e 4. 1 3. 3 3. 2 3. 2 4. 6 4. 3 4. 7

Tabl e 5- 38. Mycel i al gr owt h of Cer cos por a ki kuchi ana on t he PDA

medi at ed wi t h di f f er ent concent r at i on of f ungi ci des .

Fungi ci de
Col ony di amet er ( ㎝) on t he conc. ( ppm)

0 0. 1 1 10 100 500 1000
Benomyl 3. 9 3. 3 3. 3 3. 5 0. 7 0 0
Car bendazi m 3. 0 2. 8 2. 7 2. 7 0. 7 0 0
Di f enoconazol e 3. 9 3. 5 3. 5 3. 0 2. 4 2. 3 1. 0
Fl uazi nam 3. 1 2. 8 2. 6 2. 7 1. 2 0. 3 0
I mi no+di met homor ph 4. 0 3. 5 3. 5 2. 7 2. 1 2. 3 0. 7
I pr odi one 2. 6 2. 6 2. 6 2. 7 2. 9 2. 4 0. 4
I pr o+pr opi 3. 1 2. 7 2. 4 2. 4 2. 6 2. 2 0. 7
Pr opi neb 3. 3 2. 8 2. 8 2. 6 2. 6 2. 5 0. 7
Thi ophanat e- met hyl 3. 2 3. 0 2. 9 2. 9 0 0 0
Tr i f l umi zol e 3. 9 3. 5 3. 5 3. 0 2. 4 2. 3 1. 0

콩 미이라병균에 대한 benomyl 의 MI C인 100ppm에서 각 약제에 대한 공시

균의 균사생장율을 비교 해본 결과( 그림 1) benomyl , f l uazi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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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 ophanat e- met hyl 이 공시 병원균 모두에 억제효과가 높았고,

car bendazi m, di f enaconazol e, pr opi neb, t r i f l umi zol e은 미이라병에 대한

억제작용은 낮았으나 자주빛무늬병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었고

i mi no+di met homor ph, i pr odi one, i pr o+pr opi 등은 공시 병원균 모두에 균일

한 억제작용을 보였다.

Fi g. 1. Mycel i al gr owt h of Phomops i s spp. , Col l et ot r i chum t r uncat um

and Cer cospor a ki kuchi ana on PDA medi at ed wi t h 100ppm of

di f f er ent f ungi ci des , whi ch i s Benomyl MI C i n Phomops i s spp.

포장조건에서 선발약제 4종류의 콩 종자병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콩 생

육상황은 발아율, 초장, 경태, 분지수 등에서 처리간에 차이가 없어 균일한

생육을 보였다. 협당입율은 처리약제 및 살포방법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표

5- 39) 3립협은 약제별로 55. 1 - 73. 9개, 2립협은 111. 2 - 128. 7개, 그리고

1립협은 26. 6 - 35. 4개로 차이가 없었다( 표 5- 40) . 콩 수량형질 및 협 이병

율에 대한 영향은 약제의 종류 및 살포방법에 따라 주당협수, 100립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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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수량에 차이가 없어 선발약제가 benomyl 과 약효의 차이가 없었으며, 협

이병율은 benomyl , f l uazi nam, i pr o+pr opi 살포구에 비해 t r i f l umi zol e 살

포구에서 높았다( 표 5- 41) .

Tabl e 5- 39. Ef f ect of f ungi ci des on t he agr onomi c char act er i s t i cs i n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Fungi ci de

Spr ayi ng
I nt er val
( days)

Char act er i s t i c
Emer gence Pl ant St em No. of

hei ght Di a. br anch
( %) ( ㎝) ( ㎝) ( No. )

Benomyl 7 68. 3 18. 9 0. 71 3. 7

10 74. 8 18. 0 0. 79 4. 6

Mean 71. 7 18. 5 0. 75 4. 1

Fl uazi nam 7 73. 0 19. 4 0. 77 4. 2

10 63. 0 19. 5 0. 80 4. 9

Mean 68. 0 19. 5 0. 78 4. 6

I pr o+pr opi 7 71. 3 18. 6 0. 74 3. 5

10 75. 7 18. 7 0. 77 4. 3

Mean 73. 5 18. 7 0. 75 3. 9

Tr i f l umi zol e 7 77. 4 19. 6 0. 75 3. 4

10 69. 9 18. 6 0. 74 3. 3

Mean 73. 7 19. 1 0. 74 3. 4

Fungi ci de( A) 0. 65ns 0. 56n s 0. 27ns 1. 72n s

` F- val ue I nt er val ( B) 0. 26ns 0. 39n s 1. 12ns 2. 18n s

A×B 1. 59ns 0. 19n s 0. 40ns 0. 40n s

ns : not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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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40. Ef f ect of f ungi ci des on t he number of seeds per pod i n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Fungi ci de

Spr ayi ng

I nt er val

( days)

Char act er i st i c
No. of No. of No. of No. of

unf i l l ed 1- seed 2- seed 3- seed

pod pod pod pod
Benomyl 7 25. 0 54. 0 113. 5 43. 3

10 35. 5 90. 0 143. 8 74. 0

Mean 30. 3 72. 0 128. 7 58. 7

Fl uazi nam 7 31. 0 62. 3 120. 5 63. 5

10 31. 8 92. 5 103. 3 46. 8

Mean 31. 4 77. 4 111. 9 55. 2

I pr o+Pr opi 7 31. 0 83. 0 117. 5 57. 8

10 41. 8 76. 3 119. 0 52. 3

Mean 36. 4 79. 6 118. 3 55. 1

Tr i f l umi zol e 7 21. 3 57. 3 121. 3 76. 3

10 31. 8 59. 8 101. 0 71. 5

Mean 26. 6 58. 5 111. 2 73. 9

Fungi ci de( A) 0. 61n s 0. 74n s 0. 69ns 0. 90ns

F- val ue I nt er val ( B) 2. 41n s 1. 99n s 0. 02ns 0. 01ns

A×B 0. 22n s 0. 90n s 1. 42ns 1. 19ns

ns : not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s

* :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 at P<0. 05 l 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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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5- 41. Ef f ect of f ungi ci des on t he yi el d char act er i st i cs i n t he

veget abl e soybean cv. Seokr yangput kong.

Fungi ci de

Spr ayi ng

I nt er val

( days)

Char act er i s t i c

No. of 100- seed Tot al seed Fr esh pod I nf ect ed

pods / pl ant wt . ( g) wt . ( g) wt . ( g) pods( %)

Benomyl 7 236. 0 38. 5 382. 0 590. 3 30. 8

10 343. 0 39. 0 165. 0 840. 0 41. 4

Mean 289. 5 38. 8 273. 5 715. 2 36. 1 a

Fl uazi nam 7 277. 5 37. 9 188. 3 728. 5 39. 6

10 274. 5 35. 5 155. 3 671. 0 41. 6

Mean 276. 0 36. 7 171. 8 699. 8 40. 6 a

I pr o+Pr opi 7 289. 8 37. 8 176. 0 642. 5 38. 7

10 291. 8 37. 0 189. 3 711. 7 43. 7

Mean 290. 8 37. 4 182. 7 677. 1 41. 2 a

Tr i f l umi zol e 7 256. 0 37. 0 161. 0 701. 2 49. 1

10 264. 3 36. 8 192. 8 556. 2 48. 0

Mean 260. 2 36. 9 176. 9 628. 7 48. 6 b

Fungi ci de( A) 0. 30n s 0. 11n s 1. 38n s 0. 27n s 1. 20*

F- val ue I nt er val ( B) 1. 18n s 0. 21n s 0. 87n s 0. 16n s 0. 28n s

A×B 1. 00n s 0. 17n s 0. 84n s 1. 14n s 0. 78n s

ns : not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s

* : s i gni f i cant di f f er ence at P<0. 05 l 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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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조숙성 콩 품종을 이용하는 풋콩에서는 콩 미이라병을 비롯한

협 및 종자감염 병해가 수량성은 물론 협 품질과 종자콩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조숙 품종의 종자병해 방제법으로 파종기조절, 윤작 등이

이용되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풋콩에서의 농약방제는 금기

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공시종자의 콩 미이라병 종자 감염율은 17- 27%

로 이 등( 1992) 이 보고한 89. 9%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공시 종자가

이미 종자용으로 선별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였다. 공시 종자에서는

Phomops i s spp. 로 Di apor t he phas eol or um var . s oj ae , Phomops i s

l ongi col l a 및 Di apor t he phs eal or um var . caul i vor a가 분리되었는데,

Si ncl ai r 등( 1989, 1993) 도 이들을 동정하였으며 그중 D. phas eol or um var .

soj ae 와 P. l ongi col l a가 주로 종자감염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콩 미이라

병의 제 1차전염원은 주로 이병종자, 이병식물의 잔재이며, 당년의 유식물

의 줄기에 감염된 균사는 생활조직에서는 병자각을 형성하지 않고 침입부위

로부터 2 cm 범위로 자라 잠재감염을 한다. 따라서 당년의 종실감염을 일으

키는 전염원은 되지 못하며, 다만, 낙엽한 엽병, 노화 떡잎등에서 병자각을

형성하여 뿌리치는 빗방울에 의해 포자가 전반되어 협을 감염한다. 따라서

이들 전염원을 제거하는 포장위생처리는 협 이병율 및 종실 감염율을 현저

히 감소시킬것으로 예상할수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8. 7%의 비교적

높은 종자 감염율을 보였는데, 이는 포장위생처리 과정에서 일부 제거되지

않고 식물체에 부착되어 있던 이병 노화조직 및 초기에 발육정지된 마른 협

등에서 병자각이 형성되어 전염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Kul i k( 1984) ,

Si ncl ai r ( 1991) 도 식물조직의 노화 및 스트레스는 균사의 생육을 촉진하여

침입부위로부터 5 cm범위까지 진전되었으며, 병자각도 형성하여 병징을 나

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장위생에 의한 콩 미이라병의 방제를 위해서는,

포장위생처리에서도 이처럼 높은 종실 감염율을 나타낸 정확한 원인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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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할것으로 보였다. 시설재배 풋콩의 경우, 비닐피복 점적관수 처리구

의 콩 생육이 가장 좋은 반면, 무피복 분무관수 처리구의 생육이 가장 불량

하였다. 이는 콩 미이라병의 주요 전염원은 전년도 이병식물의 줄기, 협에

서 형성되는 포자 및 당년도 식물체의 낙엽, 엽병, 떡잎 등의 노화조직에서

형성되는 포자 가 되므로 비닐피복 처리구에서는 지면에 산재한 포자가 식

물체로 전반되는 것이 저지되어 병 감염율이 낮아져 생육이 우수한 반면,

분무관수 무피복 처리구에서는 분무관수로 인하여 포자가 물방울에 튕겨서

식물체로 전반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McGee( 1986) 에 의하면

콩 미이라병은 개화기부터 감염되기 시작하여 감염협을 통해 종실감염을 일

으키며, 잠재감염상태의 이병협은 R6이후부터 병자각을 형성하고 생육이 진

전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며 종실감염은 R6이후에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

서도 R6기의 협 이병율은 낮았고 이때 종실 감염은 거의 없었으나, 수확후

종실( R6) 의 감염율은 높았으며 R7 - R8시기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

로 R6시기에 benomyl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콩 미이라병의 효과적인 방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ekr ony등( 1984) 과 이( 1992) 도 R6시기에 benomyl

을 단 한번 살포하여 종자 감염율을 감소시키고 발아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

고, R7시기의 살포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Benomyl 의 지면살포에 의한

포장위생처리는 관행방제에 비해 33- 36%의 미이라병 방제효과가 있었고, 기

타 종자병을 포함한 전체 방제가에서도 관행방제의 방제가 61. 2%의 34- 42%

방제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비록 콩 미이라병의 방제를 포장위생에만 의존

할 수 없는 정도의 낮은 방제가이긴 하나, 포장의 발병압이 낮은 경우에는

풋콩 협의 농약오염을 배제하고 종자의 콩미이라병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

을것으로 보였다.

국내 등록 살균제 중에는 benomyl 외에도 콩 종자병의 방제에 효과적인

약제가 있었다. 특히 car bendazi m, di f enoconazol e, f l uazi nam, i m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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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met homor ph, i pr odi one, i pr o+pr opi , pr opi neb, t hi ophanat e- met hyl ,

t r i f l umi zol e 등은 콩 미이라병, 탄저병, 자주빛무늬병의 동시방제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f l uazi nam, i pr o+pr opi 는 협 이병

율에서 기존의 사용약제인 benomyl 과 동등한 방제효과를 보였고

t r i f l umi zol e도 콩 수량면에서 benomyl 과 차이가 없었다. Car bendazi m,

t hi ophanat e- met hyl 은 benomyl 과 동등한 방제효과가 있었으나 이들은 그 작

용기작이 동일한 약제이므로 이들을 benomyl 과 함께 사용한다면 교차저항성

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Benomyl , t hi ophanat e- met hyl , car ben-

dazi m은 살포후 분해과정에서 met hyl benzi mi dazol e- 2- yl - car bamat e( mbc) 가

되어 조직내에 침투하여 살균작용을 하므로 그 작용기작이 동일하여 교차저

항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콩 종자병의 동시방제 효과가 큰 약제들 중에서

이들을 제외한 f l uazl nam, i pr o+pr opi 등은 benomyl 못지않은 방제효과가

있으므로 품목 등록시험절차를 거쳐 콩 종자병 방제약제로 사용할수 있을것

으로 보인다.

3 . 풋 콩 SMV 검 정 및 방 제

가. 제 1년차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해발 400m 지대에서 토양전염 병해인 잘록병( 가칭)

이 산발적으로 발견되었으나 병해 발생이 확대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콩

잘록병은 Pyt hi um compl ex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풋콩 재배지

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해는 모자이크병이었으며, 그 발생은 바이러

스의 높은 종자전염이 원인이었다. 풋콩에 발생하는 콩모자이크바이러스를

계통 분류한 결과 광교, 황금콩에 병독성인 계통이 발견되었으므로 풋콩의

새로운 품종개발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병독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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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2. 풋콩의 병해조사 결과

풋콩의 병해별 발생율

모자이크병 잘록병

50% 3%

나. 98년도결과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저항성이 높은 콩 품종 광교와 황금콩을 콩 모자

이크 바이러스 병독계통( SMV- G5H) 으로 접종한 결과 접종한 제 1 본엽과

상위의 3엽에 괴저병징이 나타났다. 병징이 나타나기 직전에 시료를 선택

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입자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

으며, 포티바이러스군의 독특한 풍차형의 봉입체도 거의 관찰할 수 없었

다. 이러한 현상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일반적인

과민반응의 괴저병반 발생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의 전신감염을 억제하지

못하므로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의 기작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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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아가 불균일하였다. 가을콩형의 경우는 과번무( 만화) 현상이 있었다.

나. 여름콩형과 가을콩형의 두 생태형은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파종한계

는 3월 중순에서 7월하순이었다. 노지의 경우는 두 생태형 모두 4월 중순에

서 7월하순으로 나타났다.

다.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는 단독 2기작이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가을콩형과의 혼합 2기작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

지의 경우는 두 생태형에 있어 각 생태형별 단독 2기작은 물론 생태형간

혼합 2기작도 불가능하였다.

라.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노지보다극조파시는 여름콩형이, 극만파시는

가을콩 형의 생육기간이 30일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 생태특성 중 개화일수, 결실일수, 생육일수는 무가온비닐하우스와 노

지 모두 조파에서 만파로 갈수록 파종기 지연에 따라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세가지 형질 모두 동일 파종기내에서 노지보다는 무가온비닐하

우스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바.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극조파 및 조파재배시 가을콩형의 과번무( 만

화) 현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정콩1호와 황금콩의 경장을 비교한 결

과, 두 품종 모두 적파에 비해 극조파시 과번무현상이 컸으며 검정콩1호

가 황금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 생육특성중 품질과 관련된 협장, 협폭 및 2- 3 립협비율을 보면 무가

온 비닐하우스와 노지 모두 재배기간 동안 파종기에 관계없이 협장은 50.

6∼57. 2 ㎜로 상품성의 기준의 50 ㎜이상이 되었지만 협폭은 12. 3 ∼13. 5 ㎜

로 상품성의 기준인 14 ㎜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장, 협폭 모

두 노지보다 무가온비닐하우스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 3 립협비율

은 53. 0 ∼74. 6 %로 역시 상품성의 기준인 7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무가온비닐하우스가 노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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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풋콩의 생협수량은 무가온비닐하우스에서 여름콩형의 경우 394 ∼

1, 366㎏/ 10a였는데 가을콩형의 경우 1, 000 ㎏/ 10a이상의 수량 확보가 가능

한 파종기는 6월 28일까지 가능하였다. 노지에서는 여름콩형이 188 ∼1, 088

㎏/ 10a이었으며, 가을콩형이 494 ∼2, 422 ㎏/ 10a이였는데 가을콩형의 경

우 1, 000 ㎏/ 10a이상의 수량 확보가능한 파종기는 6월 13일이었다. 평균

적인 수량은 무가온비닐하우스가 노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 풋 콩 미 이 라병 의 방 제

가. 풋콩의 종자에 감염된 미이라병균은 Di apor t he phas eol or um var .

soj ae, Phomops i s l ongi col a, Di apor t he phseol or um var . caul i vor a 3종 이

었으며 주요 종자감염균은 콩 미이라병균(Phomops i s sp. ) , 콩 탄저병

(Col l et ot r i chum t r unkat um) , 콩 자주빛무늬병(Cer cos por a ki kuchi ana)

등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복합감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나. 콩 미이라병균은 생활조직에서 잠재감염 상태로 존재하여 2차전염원

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콩 재배포장 지면의 낙엽, 떡잎 등 전염원을 제거하

는 포장위생처리에서는 협 이병율, 종자감염율이 크게 낮았으나, 포장위

생처리에서도 6. 9%의 협 감염율, 28. 7%의 종자감염율을 보였다. 따라서,

콩 미이라병의 2차감염은 주로 이병종자, 지면의 낙엽, 떡잎 등을 통하

여 일어나지만, 공기전염 등 다른 2차감염 경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 Benomyl 의 지면살포에 의한 포장위생처리는 약제를 초생단엽기부터

결협 초기까지에 처리한구와 결협초기부터 협 최대비대기까지 처리한구에

큰 차이 없이 콩 미이라병 종자감염율을 감소시켰고, 탄저병, 자주빛무늬

병 등을 포함한 전체 종자감염율은 benomyl 무처리 감염율의 75- 79%였다.

Benomyl 의 지표면 살포에 의한 콩 미이라병 방제가는 약제처리 시기에

차이없이 24. 4%와 26. 7%였으며 관행 약제방제에서는 73. 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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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콩 미이라병을 포함한 각종 종자감염균에 대한 benomyl 의 동시방제가

는 처리시기에 따라 각각 25. 4%, 20. 9%였으며 관행살포 61. 2%에 대해

34- 42%였다. 따라서, benomyl 의 지면살포는 그 방제효과가 충분하지는

못하나 콩 미이라병의 발병압이 높지 않은 경우, 병 방제효과가 있을 것

으로 보였다. 그러나 benomyl 관행살포 방제가가 61. 2%에 불과하여 이들

병원균의 동시방제를 위한 새로운 약제선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마. 풋콩의 시설재배 조건에서 benomyl 처리에 의한 콩 미이라병 방제가

는 56%였고, 점적관수 비닐피복처리에 의한 콩 미이라병 방제가는 32%, 자

주빛무늬병 방제가는 37%로서 약제처리에는 미치지 못하나 풋콩 미이라

병의 경종적방제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바. 살균제 25종을 콩 미이라병, 탄저병, 자주빛무늬병에 대해 균사생장

억제효과를 검정하여 억제효과가 benomyl 과 유사한 10종의 약제를 선발하

여 그들의 균사생장 억제 최소농도를 검정하였으며, 그중 benomyl 과의

교차저항성등을 고려하여 4종을 선발, 이들 약제의 포장에서의 방제효

과를 검정한 결과 benomyl 과 동등한 동시방제효과가 있었다.

3 . 풋 콩 SMV 검 정 및 방 제

가. 풋콩 재배시 가장 피해가 많은 병해는 콩 모자이크병이었다.

나. 경북 청송군 현서면의 콩 재배지에서 발생한 콩잘록병은 Pyt hi um

compl ex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윤작 등에 의하여 피해가 방제되었다.

다. 괴저병을 일으키는 광교와 황금콩의 미세구조가 조사되었고, 일반적

인 초과민 반응과는 상이하게 바이러스의 기작을 억제하는 기작이 밝혀졌다.

라. 콩모자이크바이러스를 Soong & Mi l br at h( 1980) 방법을 개량하여 정제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항혈청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확

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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