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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couting manual and construct a 

forecasting network for unforeseen disease of red pepper and soybean during 2010 

and 2012 in Gyeonggi area. Recent three-year average temperatures were slightly 

higher than the 30 year average, especially the highest temperature from late July 

to early August in 2012  is about 3～4℃ higher than that of the 30 year average. 

The major disease, Anthracnose and tobacco moth, were investigated in 

Hwaseong during 2010 and 2012. The disease occurrence of Anthracnose on 

red-pepper in 2011～2012 was higher than those in 2010 and tobacco moth was 

more severe in 2010 that in 2011～2012.

  Bacterial pustule and blight are major diseases of soybean and damages to 

reduce the yield and quality of commodities. The Bacterial pustule begun to occur 

from 15 August and gradually increased till late September. Soybean blight 

appeared in late August, the occurrence in 2012 was slightly increased than that 

of 2011.

Key words : Red-pepper, Anthracnose, tobacco moth, Soybean, Bacterial pustule, 

soybean blight

1.  연구목표

  농작물에서 식물병해충의 발생은 작물 생산의 주요 수량 감소원인 의 하나로서, 

최근 세계 인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돌발 인 병 발생이 작물 수량에 미치는 향이 

보고되고 있다. 고추와 콩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편 없이 재배되는 주요 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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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에 의해 작물 수량이 큰 향을 받게 되므로, 지속 인 병해충 리기술의 개

발이 필요하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우리나라 주요 작물의 돌발 병해충을 모니터링하

고 지역별로 병해충발생상황과 측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작물병해충 리스시템

(NPCMS)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고추는 조미채소로서 2011년 경기도 재배면 은 3,129ha로, 연간 16,897톤이 생산

되고 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 2012), 재까지 국내에 보고된 고추의 발생 병해충 가

운데 탄 병과 담배나방은 재배과정에서 가장 큰 수량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한국식물병리학회, 2009).  

  콩은 2011년 경기도 재배면 은 6,447ha, 생산량은 8,015톤으로(농림수산식품부, 

2012), 콩 재배 의 주요 식물병으로는 세균병인 Xanthomonas axonopodis  pv. 

glycines 에 의한 불마름병, P. syringae pv. tabaci에 의한 들불병 등이 있으며, 진균

에 의한 병으로는 Septoria glycines에 의한 갈색무늬병, 바이러스 병으로는 콩 모자

이크 바이러스병 등이 알려져 있다. 세계 으로 콩 병해로 인한 수량 감소를 래하

는 부분의 다양한 종류의 병원균들이 국내에서도 보고되어 있다. 

  온실가스 발생과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식물과 곤충 등 생태계 반  구조에 

직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특히 작물  농업해충에 한 향은 단기

간 내 격히 진행될 것으로 상됨에 따라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추, 콩의 돌발병해충의 발생조사를 통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을 측하고 방제 책을 마련하고자 수행하 다.

2. 재료  방법

 가. 노지고추 찰포 운   발병 평가

  노지고추 찰포장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시험포장

에 설치하 으며 기상조사를 하여 온습도, 강수량 등의 센서가 있는 기상 측기를 

설치하 다, 찰 포장은 무방제구와 표 방제구로 나 어 총 25포기를 조사하 다. 

각 시험구에서 보이는 병징을 찰하고, 주요 병인 역병, 탄 병에 하여 조사하

다. 역병과 바이러스병은 체 재식 포기수에 한 발병 포기수를 조사하여 병든포

기율을 산정하고, 탄 병은 포장내에서 4개 고랑을 선정하여 체 포기수에 한 발

병 포기수를 달 으로 조사하여 병든 포기율을 산정 하 다. 

 나. 두류의 돌발 병해충 조사

  두류 병해조사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주산단지인 주, 연천 2개 시군에서 7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 10일간 10포장씩 조사하 다. 조사방법은 조사 상 필지에서 

지 당 300엽을 상으로 조사기간 동안 동일지 에서 동일포기를 조사하 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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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불마름병, 무늬병, 바이러스병, 탄 병, 검은뿌리썩음병을 상으로 발병엽

율을 조사하여 발병도를 평가하 다.

3. 결과  고찰

 경기도 화성지역의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기상상황은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온은 평년에 비해 최근 3년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 기온이 약간 높아진 

경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의 기온이 평년 비 약 3～

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량은 2010년의 강우패턴은 평년(1981년～2010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8월 순이후 부터 강우가 증가하 다.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6월 하순～7월 순, 8월 순경에 강우가 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기(월, 순) 조사시기(월, 순)

조사시기(월, 순) 조사시기(월, 순)

그림 1.  경기도 화성지역의 최근 3년간(2010～2012) 기상

  고추 찰포 주요 병해충 조사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고추 탄 병 발병시기는 평

균 7월 20일경에 발생되어 7월 30일 이후에 격히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2010년에

는 탄 병 확산이 서서히 증가되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7월 하순과 8월 상순

사이에 격히 증가하 다. 이는 7월 상․ 순에 강우량이 많아 탄 병 발생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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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표 방제구의 병발생율은 무방제

구 보다 약 1개월 늦은 8월 20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 2010년보다 2011년과 

2012년에 발병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무방제구    ○ 표 방제구

조사시기(월, 일) 조사시기(월, 일)

그림 2. 탄 병 발병율

  

  고추 담배나방의 피해는 그림 3과 같다. 탄 병과 마찬가지로 7월 20일부터 발견

되기 시작하 고, 2010년의 경우 담배나방의 피해가 심해 9월 하순에는 약 20%까지 

높아졌다. 2011년에는 7월 상순에서 8월 순까지 약 5%의 피해를 주다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2012년에는 피해율이 낮았다. 그러나 표 방제구에서는 8월 20일부터 

담배나방 피해가 발견되기 시작하 고, 피해율은 5% 이내로 낮게 리되었다. 한 

무방제구와 마찬가지로 2011년과 2012년보다 2010년의 피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충의 생리  변이와 성충의 이동성이 높아 발생시기  장소가 불

규칙하기 때문에(양 등, 2004) 년도별 피해율 차이에 한 원인분석이 어려웠다. 

   ○ 무방제구    ○ 표 방제구

조사시기(월, 일) 조사시기(월, 일)

그림 3. 담배나방 피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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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두류의 돌발 병해는 주산단지인 주, 연천의 10개소에서 2011년과 2012년

의 2년에 걸쳐 조사하 다. 그림 4에서와 같이 불마름병 경우 주에서는 2011년 8월 

5일에 발병되어 서서히 증가한 반면 2012년에는 이보다 약 20일가량 늦게 나타난 것

으로 나타났다. 연천에서는 2011년 8월 15일에, 2012년에는 8월 25일에 본격 으로 발

병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2012년의 경우 7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고온 건조

한 기상으로, 8월 순이후에 병이 집 으로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주   ○ 연 천

조사시기(월, 일) 조사시기(월, 일)

그림 4. 콩 불마름병 발병율

  주와 연천지역의 콩 무늬병 발병율은 그림 5와 같다. 주지역에서는 8월 하

순에 발생되어 9월에 본격 으로 발병되었으나 발생율은 2012년이 2011년보다 높았

다. 그러나 연천지역은 2011년에는 8월 순, 2012년에는 8월 하순부터 발생하여 그 

이후에 격하게 증가하여 9월 하순에는 발병엽율이 15%까지 도달하 고, 체 인 

발생율도 주지역보다 3배 정도 높았다. 김 등(2010)은 콩의 병 발생율은 품종, 

종시기,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 는데, 일반 으로 콩 품종  ‘ 원’과 ‘태

’은 무늬병에 약하고, ‘연풍’은 상 으로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사지

 가운데 주는 ‘연풍’의 재배 비 이 높고, 연천은 ‘ 원’의 재배 비 이 높아 이러

한 병 발생율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기간 동안 탄 병과 검

은뿌리썩음병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다만 2011년에 주지역에서 바이러스병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 으나, 발병율은 2% 미만이었다.



                                                      Ⅲ. 환경농업연구 ┃ 483

  ○  주   ○ 연 천

조사시기(월, 일) 조사시기(월, 일)

그림 5. 콩 무늬병 발병율

  두류 주요 병해의 최  발생시기는 2011년에는 7월 25일에 역병과 바이러스병이 

최  발생되었고 무늬병은 8월 5일에 발견된 반면 2012년에는 무늬병과 불마름

병이 8월 15일에 발견되었다(표 1). 이러한 결과는 기상상황과 계가 있는 것으로 

2012년에는 7월 말부터 8월 상순까지 연천, 주 지역에 강우도 없이 고온건조한 기

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병 발생이 늦어진 것으로 단되었다.

 표 1. 두류 주요 병해 최 발생 시기

발생년도 역 병 바이러스병 무늬병 불마름병

2011 7/25(연천) 7/25( 주) 7/25(연천)  8/5(연천)

2012 - - 8/15(연천) 8/15(연천)

4. 결과요약

 경기지역 고추, 콩의 돌발병해충 발생조사를 통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을 

측하고 방제 책을 마련하고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화성지역의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기온은 평년에 비해 약간 높아진 경향

이었으며, 특히 2012년 7년 하순에서 8월 상순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약 3～

4℃ 높았다.

  나. 고추 탄 병은 주로 7월 순에 본격 으로 발생되었는데, 이는 평균 기온의 

상승과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의 강우로 인하여 탄 병 발병환경이 조성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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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추 담배나방은 7월 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특히 2010년에는 발병

율이 심하여 9월 하순에는 20%까지 높아졌다. 

  라. 콩 불마름병은 2011년에는 8월 15일, 2012년에는 8월 25일로 년도에 비해 10

일 가량 늦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까지 주, 연천지역의 

고온 건조한 기후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 콩 무늬병은 8월 하순부터 본격 으로 발생하기 시작하 고, 연천 지역이 

주지역보다 병 발생율이 높았다. 이는 주 지역에서 항성 콩 품종의 재배비

이 높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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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과 제 구 분 소 속 직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10~’12

 경기지역 돌발 
 주요병해 역단
 찰망 구축

책  임  자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농업연구사 김정한 세부과제총 ’12

공동연구자 〃 농업연구사 김진 공동연구수행 ‘10~’12

공동연구자 〃 농업연구사 이 수 해충조사 ‘10~’12

공동연구자 〃 농업연구사 김형덕 기상수집, 분석 ’12

공동연구자 〃 농업연구 홍순성 발생 동태분석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