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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and Scab Incidence of Potato Cultivars 
under Jeju Soil Conditions

Dae-Chun Jeung

Department Agricultural Life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ang-Khil Song

Summar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newly developed potato cultivars in 

terms of their growth, total yield, and marketable tuber rate in volcanic 

and non-volcanic ash soils in Jeju area.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In the required days for emergence after planting on 4 March in 2004, 

'Dejima', which was control cultivar, and 'Winter Valley' were 14d 

showing the shortest germination time compared with other cultivars. 

'Purple Valley' and 'Taebok Valley' required longer germination tim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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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27d and 35d, respectively.

2. 'Dejima' 'Jashim', 'Winter Valley', and 'Early Valley' showed a high 

germination rate ranging 93 to 96%, while the germination rates of 

'Taebok Valley' and 'Purple Valley' were low as 81 to 89%.

3. In volcanic ash soil, 'Winter Valley' showed the highest plant length of 

64.5cm.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t in the number of stem per plant 

among cultivars, although 'Taebok Valley' had a high stem number of 4.27 

per plant. The numbers of leaves per stem were 15.8 in 'Early Valley' and 

10.3 in 'Purple Valley', in which those cultivars showed the highest and 

the lowest leaf number, respectively. 

4. In volcanic ash soil, the total yield and marketable yield of 'Early 

Valley' were 2,300kg/10a and 1,748kg/10a, respectively, showing the 

highest yield among cultivars studied. 'Winter Valley' showed the lowest 

marketable yield of 893kg/10a, although it was the 3rd cultivar producing 

1,829kg/10a in total yield.

5. 'Taebok Valley' showed the highest rate of marketable tuber as 81%, 

and it was similar in other cultivars ranging 73 to 76%. 'Winter Valley' 

was not a proper cultivar for cultivation in volcanic ash soil, since it 

showed a low marketable tuber rate of 49% in spit of its high total yield.

6. In non-volcanic ash soil, 'Winter Valley' showed the highest plant 

length of 61.3cm.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t in the number of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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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plant among cultivars, although 'Jashim' and 'Taebok Valley' had a 

high stem numbers of 4.1 and 4.0 per plant, respectively. The numbers of 

leaves per stem showed a similar trend with in volcanic ash soil, which 

were 15.2 in 'Early Valley' and 10.3 in 'Purple Valley'. 

7. In non-volcanic ash soil, the total yield of 'Early Valley' and 'Purple 

Valley' were 2,200kg/10a and 2,198kg/10a, respectively, showing higher 

yield among cultivars studied. Also, 'Winter Valley' showed the highest 

marketable yield of 1,753kg/10a. 'Winter Valley' was the 3rd cultivar 

producing 1,825kg/10a in total yield, but it showed the lowest marketable 

yield of 925kg/10a.

8. The marketable tuber rates of 'Taebok Valley', 'Purple Valley' and 

Early Valley were 83, 81, and 80%, respectively, showing higher value 

among cultivars studied. 'Winter Valley' was not a proper cultivar for 

cultivation in non-volcanic ash soil, since it showed a low marketable 

tuber rate of 51% in spit of its high total yield.

9. The incidence indices of scab showed a similar pattern between in 

volcanic and non-volcanic ash soils. 'Jashim' and 'Taebok Valley' were 

tolerance cultivar ranging 1 to 5% of scab-infected area.

10. Evaluating in terms of total yield and marketable yield rate, 

recommendable cultivars which can be cultivated economically were 'Early 

Valley, 'Purple Valley', and 'Jashim' in volcanic ash soils, and 'Early 

Valley' and 'Purple Valley' in non-volcanic ash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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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    論

  감자(Solanum tuberosum  L .)는  가 지과속 에 속 하 는  다 년생 초 본 으로 원

산지는  남 미  지지카 캉  주변 과 안 데 스 산맥 의 중 부  고 지대이고  153 5 년 처 음 

유 럽 으로 전파 되 었 으며  18세 기  중 엽 부 터  널 리  보 급 된  것 으로 알 려 져  있 다 .  

감자는  국 민 건 강 과 직 결 되 는  고 급  단 백 질 과 비타 민  C 등  영 양가 가  풍 부 한 

알 카 리 성 식 품으로서 전 세 계  15 0여 국 에서 재 배 되 고  있 으며  한 국 에는 

1824～ 18 25 년 경 에 명천의 김 씨 가  북 쪽 에서 가 지고  왔 다 는  설 과 청 나 라 

사람 이 인 삼 을 몰 래  캐 가 려 고  왔 다 가  떨 어 뜨 리 고  갔 다 는  설 이 있 고 , 이후 

재 배 되 고  있 다 .

  2001년 현 재  우 리 나 라 에서 감자는  23 ,5 09 h a에 6 00,7 00톤 이 생산되 고 있

으며 . 제주도 재배면 적은 6,019ha로서 작형별 면적 비율은  가을재 배 

65%(3,904ha), 겨울 재배 22%(1,345ha), 봄 재배 13%(770ha)로 연 중  재 배 되 고 

있 다 .

  제주도의 감자 생산량은  13 0,000톤 으로 1,07 6 억 원의 조 수입 을 올 리 고  있

으며  우 리 나 라  감자생산량의 25% 를  차 지하 고  있 으며 , 감자는  감귤  다 음 의 

소 득 원으로 매 우  중 요 한  위치 를  차 지하 고  있 는  작물이다 .

  이럼 에도 불 구 하 고  주로 재 배 되 고  있 는  감자품종은  D ejim a, Ch ubeak 으

로 단 순 하 며  계 속  재 배 되 고  있 어  품종의 다 양성 결 여 와  품질 에 영 향 을 주

는  더뎅이병 발생율 이 점 차  높 아 지고  있 는  실 정이다 .

  D ejim a, Ch ubeak 을 대체 할  수 있 는  품종선 발과 기 능 성 감자 품종 육 종

이 농업연 구 기 관  및 대학에서 활 발하 게  이루 어 지고  있 으며 , 이는  기 능 성이 

있 는  다 양한  감자 품종을 소 비자가  원하 고  있 기  때 문이다 .

  이에 따 라  새 로운  품종을 조 기  도입 하 기  위해  제주도 토양에 알 맞 은  신

품종을 선 발하 고 자 본 시 험 을 수행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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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硏  究  史

  감자가  19 세 기  초  우 리 나 라 에 보 급 된  이래 , 본 격 적 인  재 배  생산은  19 50

년대 이후  산간 지에서만  재 배 되 던  것 이 평 야 지에서도 이루 어 지면 서부 터 라

고  볼  수 있 다 .

  제주도 감자 재 배 역 사는  19 5 0～ 6 0년대에는  200～ 3 00h a 수준 에서 10a당 

수량도 1,000㎏ 내 외 였 다 . 그 러 나  197 0년대 들 어 서면 서 정부 가  식 량난 을 덜

기 위하 여  감자의 주식 화 (主 食 化 ) 이용 방 안 이 강 구 되 면 서 시 험 연 구 사업도 

활 성화  되 어  19 76 년 일 본 에서 D ejim a 품종을 도입  2기 작 재 배 가  가 능  하

게  되 면 서 재 배 면 적 이 계 속  증 가 하 게  되 었 다 .

  그 리 고  우 리 나 라 의 감자 작형 과 품종의 발달 과정을 보 면  196 0년 이전 

여 름 재 배  품종으로 난 곡 , 두 마 , 히 얀 째  등 을 자가  증 식 하 여  단 작 또 는  혼

작직 파 로 재 배 하 였 으며 , 19 6 0～ 7 0년 중 기 까 지에는  봄 , 여 름 , 가 을재 배  품종

으로 남 작, 시 마 바 라 , 케 네 백 , 쌔 코 , 와 바 와  같 은  품종을 도입 하 여  단 작 직

파 재 배  하 였 고 , 19 7 0년 중 기 ～ 80년 중 기 에는  종서생산 기 술 발달 로 남 작, 

수미 , 대지, 강 원제6호  등  조 직 배 양 증 식 을 이용  하 였 으며  봄  조 기 재 배  육

아 멀 칭 , 여 름 , 가 을 단 작직 파 재 배 를  하 였 다 .

  198 0년 중 기 이후 에는  봄 , 여 름 , 가 을, 겨 울  4계 절  재 배 기 술 이 정착 하 게 

되 었 으며  종서 생산기 술 도 조 직 배 양, 양액 재 배 , 망 실 재 배  등 을 이용 하 여 

무 병종구  생산이 가 능 해 졌 으며 , 미 국 , 영 국 , 화 란 에서도 18 9 0～ 196 1년 까 지 

새 품종을 육 성 많 은  면 적 에 재 배 되 고  있 다 (원예 시 험 장 , 198 5 , 허 ).

  우 리 나 라 에서도 새 로운  품종들 이 다 수 육 종 되 어  실 용 화  하 고  있 다 (농촌

진 흥 청   19 9 3, 199 7 , 19 99 ; 제주도농업기 술 원 2000, 2004; 한 국 감자 육 종 소

재 은 행  2002).

  감자 더뎅이병 발생원인 을 구 명하 기  위하 여  여 러  연 구 결 과 봄 재 배 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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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서 더뎅이병이 발생하 는  시 기 는  6 월 상 순 부 터  중 순 까 지 발생되 고  이병

포 자가  최 대에 달 한 다 고  하 였 으며 (198 9 - 2001, 오 키 드 바 이택 연 구 소 , 고 령 지

시 험 장 , 경 상 대학교 박 , 임 , 조 ), 그 리 고  감자 더뎅이병 발병과 원인 에 대해

서 연 구 결 과를  보 면  토양특 성, 유 기 물 등 에 의한  더뎅이별 발생억 제효 과는 

크 게  나 타 나 지 않 았 다 고  보 고 되 고  있 다 (19 90, 오 키 드 바 이오 텍 연 구 소 , 원예

연 구 소 , 경 상 대학교 박 , 임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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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材 料  및  方 法

1. 공시재료

  본  시 험 을 수행 하 기  위하 여  강 원대학교 한 국  감자육 종 소 재 은 행 에서 생

산한  W inter V alley , E arly  V alley , Purp le V alley  및 T aebok  V alley  원종

을 2003 년 7 월에 분 양받 아  2003 년 8 월 10일 에 파 종 그 해  12월 15 일 에 수

확 하 여  상 온 저 장  후  2004년 3 월 7 일 부 터  제주도 남 제주군  씨 감자 채 종포

에서 수행 하 였 다 .

  Jash im , W inter V alley , E arly  V alley , Purp le V alley , T aebok  V alley  5

개  품종을 공시 하 였 으며  대조 품종으로는  제주지역 에서 가 장  많 이 재 배 되

고  있 는  D ejim a 품종으로 하 였 다 . Jash im 과 D ejim a는  제주도 농업기 술 원

에서 분 양받 았 다 . 공시 재 료 로 사용 한  감자의 형 태 적 특 성(고 령 지농업시 험 장 

199 9 , 한 국 감자 육 종소 재 은 행  2002)은  표  1과 같 다 . 시 험 에 사용 한  씨 감자

는  무 게  6 0g ± 5 g 의 괴 경 을 선 별하 여  상 온  저 장  처 리 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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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l. Ch aracteristics of p otato cultivars tested.

Cultivar Maturity
Plant

Type

Flower

Color

Tuber Dormancy 

Period

(days)Shape Color

D ejim a
z Medium-

late
Erect White Flat

Light 

yellow
65

Jash im y Late Erect Light purple Oblong
Light 

purple
100

W inter

 V alley
w Early Semi erect Cherry red Oval Yellow 60

E arly

 V alley w Very early Semi erect Cherry red Round White 40

Purp le

 V alley w Medium Semi erect Red Oval Purple 60

T aebok

 V alley
w Medium Semi erect White Oval Yellow 100

z Developed in Japan, 1976
y

 D evelop ed by  N ational Institute of H ig h land A g riculture in 19 93 
w

 D evelop ed by  Center for th e K orea Potato G enetic R esources in 2002

2. 품종별 시험처리

  실 험 포 장  처 리 는  요 철 (凹 凸 )형 식 으로 휴 폭  60㎝ , 이랑 높 이 3 0㎝ 로 만 든 

후  T y vek (다 공질  필 름 )을 이용 하 여  지면  피 복  후  토양 특 성별 (화 산회 토

양, 비화 산회 토양)로 지면  10～ 15㎝  높 이로 처 리 하 였 다 .

  상 온 에서 저 장 된  씨 감자를  파 종 7일 전에 3 0g ± 5 g 내 외  크 기 로 절 단 하 여 

통 풍  및 산란 광 이 잘  드 는  곳 에 절 단 면 을 위쪽 으로 향 하 도록  하 고  상 처 부

위 치 유 와  녹 화  시 킨  후  휴 간 거 리  60㎝ , 주간 거 리  3 0㎝ 의 간 격 으로 2004년 

3 월 4일  망 실  포 장 에 파 종하 였 다 (장 , 김  199 8 ).



- 9 -

T able 2. Ch em ical p rop erties of soils used.

구분
pH

(1:5)

Organic 

matter

(g/kg)

EC

(dS/m)

P2O5

(mg/kg)

Ex. Cat. (cmol/kg)

Ca Mg K

Volcanic ash 

soil
5.58 44.3 0.77 182 0.96 2.85 1.55

Non Volcanic 

ash soil
6.45 58.3 0.77 551 1,50 5.87 3.33

  2004년 2월 20일  파 종전 토양시 료 를  채 취 하 여  이화 학적  특 성을 분 석한

결 과 토양 p H 가  5 .58 ～ 6.45로 감자재 배 에 적 합 하 였 으며 , 유 기 물 함량과 비

옥 도가  양호 한  토양이다 (T able 2).

  시 비는  농촌 진 흥 청  표 준  감자재 배  기 준 에 준 하 였 으며 , 파 종직 후  투 명 비

닐 로 멀 칭 하 여  발아 와  동 시 에 비닐 을 타 공하 였 다 .

  시 험 구 는  품종별 30주로하 여  난 괴 법  3반 복  배 치 하 였 다 .

3. 특성조사 및 분석

 3 - 1 . 생 육 특 성

  파 종 후  출 현 상 황 은  전 실 험 구 를  관 찰 하 여  출 현 시  출 현 기 로 구 분  조 사 

하 였 고 , 파 종에서 출 현 기  까 지 조 사 하 였 다 .

  지상 부  생육 특 성은  초 장 (주경 의 지면 으로부 터  최 상  잎  끝 까 지의 길이), 

주당 엽 수, 경 수 등 을 조 사하 였 다 .

  조 사는  발아  후  2004년 4월 10일 부 터  10일  간 격 으로 6월 1일  까 지 6회 에 

거 쳐  조 사하 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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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 수 량 특 성

  수량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처 리별 30주를  조 사하여  10a당 총수량, 10a당 

상 품수량(1개 의 감자무 게 가  8 0g 이상 인  감자의 10a당  무 게 ), 상 서율 을 조 사

하 였 다 .

 3 - 3 . 더 뎅 이 병  발 생 율

   더뎅이병 발생율  조 사는  감자 표 면 에 병증 이 1% 미 만 , 1～ 5 % , 6～ 10% , 

11～ 3 0% , 31% 이상 으로 수확 시  감자표 면 에 더뎅이병반 을 조 사하 여  분 석하

였 다 (농촌 진 흥 청  농업시 험 연 구 조 사지침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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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結 果  및  考 察

1. 출현특성

  품종별 발아 특 성은  D ejim a, Jash im , W inter V alley , E arly  V alley , 

Purp le V alley , T aebok  V alley  품종을 파 종한  후 , 40% 가  발아 하 는 데  소 요

된  일 수를  발아 시 기 로 하 여  조 사하 였 으며 , 발아 시 기 를  조 사한  결 과는  표  3

과 같 다 .

T able 3 . E m erg ence dates and rates of p otato cultivars.

Cultivar E m erg ence date E m erg ence rate (% )

Dejima M arch  18 9 6

Jashim M arch  22 9 3

Winter Valley M arch  18 9 6

Early Valley M arch 20 95

Purple Valley A p ril  1 89

Taebok Valley A p ril 14 81

Planted on M arch  4

  발아 는  파 종 후  14일 경 부 터  시 작되 었 으며  D ejim a, Jash im , W inter 

V alley , E arly  V alley  품종이 발아  소 요 일 수가  14～ 18 일 로 발아 가  빨 랐 으

나 , Purp le V alley  품종이 28 일 이며 , T aebok  V alley  품종이 40일 로써  발아

가  가 장  늦 었 다 . 이는  Purp le V alley 와  T aebok  V alley  품종이 다 른  품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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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휴 면 기 간 이 길다 는  특 성 때 문으로 사료 되 었 다 .

  품종간  발아 율 을 비교해 보 면  D ejim a, W inter V alley , E arly  V alley  품종

이 95 ～ 96 % 로 가 장  높 았 고 , Jash im  품종도 9 3% 로 높 았 으나 ,  Purp le 

V alley 와  T aebok  V alley  품종은  발아 소 요 일 도 늦 었 는 가  하 면  발아 율  또 한 

9 0%  미 만 으로 낮 게  나 타 났 다 .

2. 화산회토양에 적합한 신품종 감자선발

 2-1. 생육상황

  개 화 기 가  끝 날  무 렵  화 산회 토양에서 감자 품종별 생육 특 성은  표  4에서 

보 는  바 와  같 다 .

Table 4. Plant length, stem  num ber, and leaf num ber of potato 

cultivars grown in volcanic ash soil at late flowering stage.

Cultivar 
Plant leng th

(cm )

Stem  num ber

(ea/p lant)

L eaf num ber

( ea/stem )

Dejima 54.8b
z 3.57bc 14.0b

Jashim 47 .9c 4.00ab 14.1b

Winter Valley 64.5a 4.00ab 13 .2bc

Early Valley 5 5 .4b 3.47 bc 15 .8 a

Purple Valley 45 .4c 3 .00c 10.3 d

Taebok Valley 5 7 .6b 4.27 a 12.8 c

A verag e 5 3 .60 3.61 13 .48

z M eans follow ed by  sam e letter w ith in a colum n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 uncan's m ultip le rang 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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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장 은  제주지역 에 가 장  많 이 재 배 되 고  있 는  D ejim a 품종이 5 4.8 ㎝ 에 

비해  신 품종인  W inter V alley  품종이 6 4.5 ㎝ 로 가 장  좋 았 으며 , T aebok 

V alley  5 7.6 ㎝ , E arly  V alley  5 5.4㎝  순 으로 좋 았 다 . 그 러 나  Purp le V alley

와  Jash im  품종은  각 각  45 .4㎝ , 47.9 ㎝ 로 생육 이 가 장  나 빴 다 .

  경 수는  D ejim a 품종이 3.5 7개 에 비해  신 품종인  T aebok  V alley 는  4.27개

로 가 장  많 았 으며 , Jash im 과 W inter V alley  4.00개 로 많 았 다 . 그 러 나  E arly 

V alley 와  Purple V alley 는  각 각  3 .47 개 와  3 .00개 로 가 장  적 었 다 .

  엽 수는  D ejum a 품종이 14.0매 에 비해  E arly  V alley  가  15 .8매 로 1.8매 가 

많 았 고 , Jash im  14.1매 로 비슷 하 였 으나  나 머 지 품종들 은  13 .2매  이하 로 엽

수가  적 었 다 .

  조 사결 과 초 장 이 길어 도 엽 수와  경 수에 큰  영 향 을 주지 않 은  것 으로 보

아  품종특 성으로 인 한  것 으로 사료 되 었 다 .

  그 림  1은  화 산회 토양에서 신 품종감자의 시 기 별 생육 상 황 을 나 타 낸  것 으

로서, 감자 봄 재 배 에 있 어 서 생육  기 간  중  초 장 이 변 화 는  환 경 과 품종에 

따 라  다 르 게  볼  수 있 으나  발아 기  이후  줄 기  자람 세 는  수확 기  까 지 지속

되 는  것 을 알  수 있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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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1. Seasonal ch ang es of p lant heig ht according  to p otato 

cultivars g row n in volcanic ash  soil.

 2-2. 수량 및 상서율

  표  5 와  그 림  2는  화 산회 토양에서 품종별 수량과 상 서율 을 비교한  것 으

로서 10a당  수량은  기 존  재 배  품종인  D ejim a가  1,7 17 k g 을 100% 로 기 준 했

을 때  E arly  V alley 가  2,300kg(133.9% )으로 가 장  수량이 많 았 으며 , Purple 

V alley 2,092kg ( 1 2 1 .8 % ) ,  W in ter V alle y  1 , 8 2 9 k g ( 1 0 6 .5 % ) ,  Jas h im 

1 , 7 4 2 k g  (101.4% ) 순 으로 많 았 으나 , T aebok  V alley 는  1,63 7 k g (9 5 .3 % )로 

수량이 가 장  적 었 다 .

  10a당  상 서수량은  E arly  V alley 가  1,7 48 k g 으로 가 장  많 았 고 , Purp le 

V alley  1,5 48k g , T aebok  V alley  1,3 26 k g , D ejim a 1,28 7 k g , Jash im  1,27 2k g 

순 으로 많 았 으나 , W inter V alley 는  8 9 3k g 으로 가 장  적 었 다 .

  품종간  상 서율  비교해  보 면 , T aebok  V alley 가  8 1.0% 로 가 장  높 았 고

E arly  V alley  7 6 .0% 로 대조 품종인  D ejim a 7 4.0% 보 다  높 았 으며 , Purple 

V alley  7 4.0% , Jash im  73 .0% 로 대조 품종과 비슷 한  결 과를  보 였 다 . 그 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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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nter V alley 는  수량이 1,8 29 k g 으로 품종 중 에서 3번 째 로 많 았 으나  상 서

량이 8 9 3k g 로 가 장  적 어  상 품율 이 48.8 % 로 가 장  낮 게  나 타 났 다 .

  본  시 험 에서 W inter V alley 가  상 서율 이 떨 어 진  것 은  그 림  2에서 보 는 

바 와  같 이 수량에 비해  괴 경 수가  주당  7 ～ 8 개 로 많 은  반 면 , 괴 경  비대율 이 

낮 아  상 서율 이 떨 어 진  것 으로 사료 된 다 .

Table 5. Total yield and marketable yield according to potato cultivars in 

volcanic ash soil.

Cultivar
T ubers

(ea/p lant)
T otal y ield

(k g /10a)

M arketable
y ield

( kg /10a)

M arketable
ratio

(% )

Dejima 5.2  1,717dez 1,28 7 c 7 5 .0c

Jashim 4.0 1,742cd 1,272c 7 3.0e

Winter Valley 8.0 1,8 29 c  8 9 3 d 48 .8 f

Early Valley 5.1 2,3 00a 1,7 48 a 7 6 .0b

Purple Valley 4.2 2,092b 1,5 48b 7 4.0d

Taebok Valley 5.0 1,63 7e 1,3 26c 81.0a

A verag e 5.3 1,615.00 1,126 .33 69.36

z M eans follow ed by  sam e letter w ith in a colum n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 uncan's m ultiple rang e test at 5 %  level

2-3. 더뎅이병 발생율

  화 산회 토양에서의 신 품종 감자별 더뎅이병 발생율 을 조 사한  결 과는  표 

6 과 같 다 .

  감자 품종별 더뎅이병 발생율 은  기 존 재 배  품종인  D ejim a가  20% 였 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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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h im  1.0% , W inter V alley  15.0% , E arly  V alley  22.0% , Purp le V alley 

3 .0% , T aebok  V alley  1.0% 로 나 타 났 다 .

  D ejim a 품종보 다  더뎅이병에 약 한  품종은  E arly  V alley  품종이었 고  그 

외  품종들 은  모 두  강 한  것 으로 조 사되 었 으며 , 특 히  Jash im 과 T aebok 

V alley  품종은  제주지역  토양에서 더뎅이병에 가 장  강 한  품종으로 조 사되

었 다 .

T able 6 . Indices of scab incidence of p otato cultivars g row n in 

volcanic ash  soil.

Dejima Jashim
Winter

Valley

Early

Valley

Purple

Valley

Taebok

Valley

Index z 7 3 7 7 3 3

    
0

z
, no incidence;

3, 1～ 5%  of infected area;

7, 11～ 3 0%  of infected area;

1, less th an 1%  of  infected area;

5, 6～ 10%  of infected area;

9, more than 31%  of inf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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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화산회토양에 적합한 신품종감자 품종 선발

 3-1. 생육상황

  개 화 기  끝 날  무 렵  비화 산회 토양에서 감자 품종별 생육 특 성은  표  7 에서 

보 는  바 와  같 다 .

T able 7 . Plant length, stem  num ber, and leaf num ber of potato 

cultivars grown in non-volcanic ash soil at late flowering 

stage.

Cultivar
Plant leng th

(cm )

Stem  num ber

(ea/p lant)

L eaf num ber

(ea/stem )

Dejima 51.3cz 3 .40bc 13 .5b

Jashim 42.3d 4.10a 13 .2b

Winter Valley 61.3a 3 .6 0b 13 .0b

Early Valley 5 3 .3 c 3 .5 0bc 15 .2a

Purple Valley 41.2d 3 .20c 10.3c

Taebok Valley 58.5b 4.00a 13 .0b

A verag e 49.88 3 .5 6 13 .04
z 

M eans follow ed by  sam e letter w ith in a colum n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 uncan's m ultiple rang e test at 5 %  level

  초 장 은  제주지역 에 가 장  많 이 재 배 되 는  품종인  D ejim a 품종이 5 2.3 m m

에 비해  신 품종인  W inter V alley  품종이 6 1.3 m m 로 가 장  좋 았 으며 , 

T aebok  V alley  5 8 .5 m m , E arly  V alley  5 3.3 m m  순 으로 좋 았 다 . 그 러 나 

Purp le V alley 와  Jash im  품종은  각 각  41.2m m , 42.3m m 로 생육 이 가 장  나

빴 다 .

  경 수는  D ejim a 품종이 3.40개 에 비해  신 품종인  Jash im 이 4.10개 로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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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 았 으며 , T aebok  V alley  4.00개 , W inter V alley  3 .6 0개 , E arly  V alley  3 .5 0

개  순 으로 많 았 다 . 그 러 나  Purp le V alley 는  각 각  3 .20개 로 가 장  적 었 다 .

  엽 수는  D ejum a 품종이 13.5 매 에 비해  E arly  V alley  가  15 .2매 로 1.7매 가 

많 았 으나 , 나 머 지 품종들 은  13 .2매  이하 로 엽 수가  적 었 는 데  Jash im , 

W inter V alley , T aebok  V alley , Purp le V alley  순 이었 으며 , 특 히  Purple 

V alley 는  10.3 매 로 엽 수가  가 장  적 었 는 데  이는  초 장 이 길어 도 엽 수와  경 수

에 큰  영 향 을 주지 않 은  것 으로 보 아  품종특 성으로 인 한  것 으로 사료 되 었

다 .

  그 림  2는  비화 산회 토양에서 신 품종감자의 시 기 별 생육 상 황 을 그 래프 로 

나타 낸 것으로서 감자 봄재 배에 있어 서 생육 기간  중  초 장이 변 화 는  환 경 과 

품종에 따 라  다 르 게  볼  수 있 으나 , 발아 기  이후  줄 기  자람 세 는  수확 기  까

지 지속 적 인  것 을 볼  수 있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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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수량 및 상서율

  표  8은  비화 산회 토양에서 신 품종감자의 수량과 상 품율 을 비교한  것 으로

서 감자 품종별 10a당  수량은  기 존  재 배 품종인  D ejim a가  1,7 3 4k g 을 100%

으로 기 준 했 을 때  E arly  V alley 가  2,000k g (126 .9 % )으로 가 장  수량이 많 았

으며 , Purp le V alley  2,18 8k g (126 .2% ), W inter V alley  1,825 k g (105.2% ) 순

으로 많 았 으나 , Jash im 는  1,7 00k g (9 8.0% )로 적 었 으며 , T aebok  V alley 는 

1,5 43 k g (89 .0% )로 수량이 가 장  적 게  나 타 났 다 .

  상 서량은  E arly  V alley 가  1,7 5 3k g 으로 가 장  많 았 고 , Purp le V alley 

1,6 80k g , D ejim a 1,39 8 k g , Jash im  1,306 k g , T aebok  V alley  1,28 1k g  순 으로 

많 았 으나 , W inter V alley 는  9 25k g 으로 상 서량이 가 장  적 었 다 .

  품종간  상 서율 을 비교해  보 면  T aebok  V alley 가  8 3 .0% 로 가 장  높 았 으며 , 

대조 품종인  D ejim a 8 0.6 % 보 다  높 게  나 타 났 다 . E arly  V alley  79 .8% , 

Jash im  7 6.9 % , Purple V alley  7 6 .8 %  순 으로 D ejim a 품종과 비슷 하 게  나 타

났 다 . 그 러 나  W inter V alley 는  수량이 1,8 25k g 으로 품종 중 에서 3번 째 로 

많 았 으나 , 상 서량이 9 25k g 로 가 장  적 어  상 품율 이 5 0.7 % 로 가 장  낮 게  나 타

났 다 .

  본  시 험 에서 W inter V alley 가  상 서율 이 떨 어 진  것 은  수량에 비해  괴 경

수가  다 른  품종보 다  주당  3～ 4개 로 많 아  괴 경  비대율 이 떨 어 진  것 으로 사

료 되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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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8 . Total yield and marketable yield according to potato cultivars 

grown in non-volcanic ash soil.

Cultivar
T ubers

(ea/p lant)

T otal y ield

(kg /10a)

M ark etable
y ield

(k g /10a)

M arketable
ratio

(% )

Dejima 4.3 1,734cbz 1,3 9 8 c 8 0.6 ab

Jashim 3.7 1,700c 1,306d 7 6.9 b

Winter Valley 7.0 1,8 25 b  9 25 e 5 0.7 c

Early Valley 4.1 2,200a 1,75 3 a 7 9 .8 ab

Purple Valley 4.0 2,188 a 1,68 0b 7 6.8 b

Taebok Valley 4.3 1,543 d 1,28 1d 8 3.0a

A verag e 4.6 1,6 09 .5 0 1,17 8 .6 7 7 2.9 6
z 

M eans follow ed by  sam e letter w ith in a colum n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 uncan's m ultip le rang e tes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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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더뎅이병 발생율

  비화 산회 토양에서의 신 품종 감자별 더뎅이병 발생율 을 조 사한  결 과는 

표  9와  같 다 .

  비화 산회 토양에서 감자 품종별 더뎅이병 발생율 은  기 존 재 배  품종인 

D ejim a가  19 .5% 였 으며 , Jash im  1.0% , W inter V alley  13 .7% , E arly  V alley 

20.9 % , Purp le V alley  3 .0% , T aebok  V alley  1.2% 로 나 타 났 다 .

  D ejim a 품종보 다  더뎅이병에 약 한  품종은  E arly  V alley  품종이었 고  그 

외  품종들 은  모 두  강 한  것 으로 조 사되 었 으며 , 특 히  Jash im 과 T aebok 

V alley  품종은  제주지역  토양에서 더뎅이병에 가 장  강 한  품종으로 조 사되

었 다 .

  비화 산회 토양에서의 품종별 더뎅이병 발생율 은  화 산회 토양과 매 우  흡 사

한  결 과를  보 였 는 데 , 이는  더뎅이병 발생원인 이 여 러  가 지 복 합 적 으로 작

용 하 지만  여 러  원인  중 에서도 더뎅이병에 대한  저 항 성을 갖 고  있 는  품종

이기  때 문인  것 으로 사료 되 었 다 .

T able 9. Indices of scab incidence according  to p otato cultivars 

g row n in non- volcanic ash  soil.

Cultivar Dejima Jashim
Winter

Valley

Early

Valley

Purple

Valley

Taebok

Valley

Infection 

index z 7 3 7 7 3 3

    
0

z
, no incidence;

3, 1～ 5%  of infected area;

7, 11～ 3 0%  of infected area;

1, less th an 1%  of  infected area;

5, 6～ 10%  of infected area;

9, more than 31%  of infec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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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摘   要

  제주토양에서 신 품종감자의 경 제적  재 배  검 토를  위한  신 품종감자 생육

과 수량 및 상 품성에 관 한  시 험 결 과를  요 약 하 면  다 음 과 같 다 .

1. 2004년 3월 4일  파 종하 여  발아 일 까 지 기 간 은  대조 품종인  D ejim a, 

W inter V elley  품종이 14일 로 발아 가  빨 랐 으나 , Purple V alley  27 일 , 

T aebok  V alley  35 일 로 발아 가  늦 었 다 .

2. 발아 율 은  D ejim a, Jash im , W inter V alley , E arly  V alley 가  9 3 ～ 96% 로 

높 았 으나 , Taebok Valley, Peupley Valley 품종은  81～ 8 9% 로 낮 았 다 .

3 . 화 산회 토양에서 생육 상 황 을 보 면  초 장 은  W inter V alley  품종이    

6 4.5 cm 로 가 장  좋 았 으며 , 경 수는  품종 간  큰  차 이는  없 었 으나  T aebok 

V alley  품종이 4.27개 로 가 장  많 았 다 . 엽 수에서는  E arly  V alley  품종이 

15.8 매 로 가 장  많 았 으나 , Purp le V alley  품종은  10.3 매 로 가 장  적 었 다 .

4. 화산회토양에서 수량 및 상서량을 보면 Early Valley 품종이 수량    

2,3 00k g /10a와  상 서량 1,7 48 k g /10a로 가 장  많 았 다 . W inter V alley  품종은 

수량이 1,829kg/10a로 3번째로 많았으나, 상서량은  893kg/10a로 가 장  적 었

다 .

5 . 비화 산회 토양에서 생육 상 황 을 보 면  초 장 은  W inter V alley  품종이 

6 1.3 cm 로 가 장  좋 았 으며 , 경 수는  품종 간  큰  차 이는  없 었 으나  Jash im , 

T aebok  V alley  품종이 각 각  4.1개 , 4.0개 로 가 장  많 았 다 . 엽 수는  E arly 

V alley  품종이 15 .2매 로 가 장  많 았 으나 , Purp le V alley  품종은  10.3매 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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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적 어  화 산회 토양에서의 생육 상 황 과 매 우  유 사한  경 향 을 보 였 다 .

6 . 비화 산회 토양에서 수량 및 상 서량을 보 면  E arly  V alley , Purple V alley 

품종이 수량은  각 각  2,200k g /10a, 2,19 8 k g /10a로 가 장  많 았 으며 , 상 서량은 

E arly  V alley  품종이 1,7 5 3k g /10a로 가 장  많 았 으나  W inter V alley  품종은 

수량이 1,8 25k g /10a로 3번 째 로 많 았 으나  상 서량은  9 25k g /10a로 가 장  적 었

다 .

7 . 화 산회 토양과 비화 산호 토양에서의 더뎅이병 발생상 황 은  서로 비슷 한  결

과는  보 였 으며 , 신 품종 감자 중  Jashim 과 T aebok V alley  품종은  병발생면

적 율 이 1～ 5 % 로 더뎅이병에 가 장  강 한  품종으로 조 사되 었 다 .

8 . 제주토양에서의 신 품종감자의 경 제적  재 배 검 토를  위한  품종시 험 결 과 화

산회 토양에서는  E arly  V alley , Purp le V alley , Jash im  품종,  비화 산회 토양

에서는  E arly  V alley , Purp le V alley  품종이 수량 및 상 품성에서 좋 아  경 제

적  재 배 가  가 능  할  것 으로 사료  되 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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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3 . Study  plots sh ow ing  ex perim ental desig n before p lanting .

F ig . 4. E x p erim ental p lots in g row 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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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 D ajim a)

   대      지
( D ajim a)

자      심
( Jash im )

   자      심
( Jash im )

윈 터  밸 리
( W inter V alley )

   윈 터  밸 리
( W inter V all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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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g . 5 . Potato tubers p roduced at h arvest season.

얼 리  밸 리
( E arly  V alley )

   얼 리  밸 리
( E arly  V alley )

퍼 플 밸 리
( Pureple Valley )

   퍼 플 밸 리
( Pureple Valley )

태  복  밸 리
(Taebok Valley)

   태  복  밸 리
(Taebok 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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