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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mpare and analyze control methods of the sunburn occurrence that

affected ‘Fuji’/M.9 planting systems in Korea from 2001 to 2003. It is very important to control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fruits, because sunburn may occur when the temperature of fruit

surfaces reaches 40oC ~ 45oC due to high air temperature and sunlight during growing periods. As

control methods of the sunburn occurrence, white coating materials such as CaCO3 or kaolin were

applied four times at two-week intervals from late June, and microspraying of water was conducted

when air temperature was over 31oC from late July to mid–August. Both methods were effective for

preventing the sunburn occurrence and improving fruit quality by decreasing peel's temperature of

fruits and increasing photo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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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도한 태양광 노출로 과실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일소(sunburn)는 과실 품질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키는데, 광도 및 온도가 높은 지

역에서는 일소 발생률이 연평균 10~20%이며, 해에

따라서는 30~50%까지 이른다(Piskolczi et al., 2004;

Saudreau et al., 2008; Wand et al., 2006). 특히, 과실

착색 정도가 품질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후지’ 품종

은 일소 발생을 경감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Iglesias et al., 2005; Schupp et al., 2004).

국내 사과원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사과 품종은

‘후지’(63.0%), ‘홍로’(10.5%), ‘쓰가루’(6.9%), 기타

(19.6%)순으로 주 재배품종이 ‘후지’이다(NAQS, 2007).

M.26과 MM.106대목을 주로 이용한 1990년대 중·후

반까지만 해도 일소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으나, 최

근 개방된 수관을 형성하는 M.9 대목(Paulin, 1989;

Schupp et al., 2002; Wünsche et al., 2004)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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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밀식 재배가 우리나라에 확대 보급되면서(Song

et al., 2009),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이 일소 발생을 더 증가

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Blanke, 2008; Iamsub et

al., 2008; Smit et al., 2008).

‘후지’/M.9에서 문제시 되는 일소는 31oC 이상 최

고기온의 누적일수가 많거나 일사량이 높았던 해에 많

이 발생했다. 일소가 발생하려면 과실의 온도가

40~45oC까지 상승해야 하는데, 이러한 높은 과실 온

도는 청명한 날의 강한 일사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ong et al., 2009). 일반적으로 과실

온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우박 방지용 그

물을 설치하여 강한 일사를 차단하는 방법과 고령토

(kaolin)와 같이 광을 반사하는 코팅제를 도포하는 방

법, 그리고 기화냉각을 이용하여 과실 온도나 과실 주

변 기온을 떨어뜨리는 스프링클러 살수 방법 등이 거

론되고 있다(Palmer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후지’/

M.9 사과나무를 대상으로 몇 가지 일소 방지방법을

처리하여, 그 중 일소 발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1. 미세살수 처리가 일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 

미세살수가 ‘후지’/M.9 사과나무 과실의 일소 발생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2년에 경북 군

위소재 사과시험장에 3.5×1.5m 밀도로 재식된 5년생

사과나무를 대상으로 미세살수 처리를 실시하였다. 시

험수의 수형은 세장방추형이었으며, 착과수는 약 60개

정도였다.

미세살수 처리를 위해 대상 사과나무 사이 수고

30cm 상부에 미세살수 노즐(살수량: 7.0L/hr) 1개씩을

설치하고, 2002년 7월 24일에서 8월 20일까지 미세

살수를 실시하였다. 미세살수에는 지하수를 이용하였

고, 미세살수 장치의 작동은 주간 기온이 31oC 이상

이 되면, 자동조절장치에 의해 5분간 살수하고, 1분간

멈추는 것으로 하였으며, 하루 동안의 미세살수 작동

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1주를 1

반복으로 한 완전임의 5반복으로, 미세살수 노즐이 설

치되어 있는 열에서 4열이 떨어진 열을 대조구로 하

였으며, 시험구와 대조구의 조사 주를 대상으로 주 당

일소 발생률과 과실 품질을 조사하였다. 시험구와 대

조구의 일별 기온 변화는 7월 25일에 지상으로부터

1m 높이의 수관 내부에 간이 기온측정기(Watchdog,

Spectrum Technologies, Inc., USA)를 설치하여 측정

하였다. 기온 측정시각은 12~16시로 1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일소 발생률은 일소 발생이 가장 많은 8월초에 실

시하였는데, 나무 전체 과실을 대상으로 일소 발생 과

실 수를 조사하여 나타내었는데(Song et al., 2009),

이 때 과실의 일소 발생 여부 판단은 과피에 노란색

혹은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과실로

하였다(Schrader et al., 2003; 2008). 과실 품질은

10월말에 조사하였는데, 과중의 경우 나무 당 20개의

과실을 수확하여 과실별 무게를 측정하였다. 경도는

나무 당 수확한 과실에서 5개의 과실을 선정하여 직

경 8mm 헤드를 가진 경도계(WAGNER, FT-327,

USA)로 측정하였고, 착색 정도는 색차계(JP/CR-4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각각의 과실 3부분(양광면,

음광면, 양광면과 음광면 사이)에 대해 Hunter a 값

을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과실을 착즙하여 굴절당도계(PR-101, Atago,

Japan)로 측정하였다.

2.2. 흰색 코팅제 도포 처리가 일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

흰색 코팅제 처리는 3년(2001∼2003년)동안 경북

군위소재 사과시험장에서 탄산칼슘(크레프논), 석회유

(생석회) 및 카올린(Surround WP) 처리구와 무처리인

대조구를 두고 일소 발생 상태를 조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나무들은 3.5×1.5m밀도로 재식된 4~6년생 사

과나무로 착과수는 60~80개였으며, 수형 및 재배관리

는 미세살수 처리 연구와 동일하였다.

처리방법은 탄산칼슘(크레프논)의 경우 2.5%, 석회

유(생석회)는 1.5%, 카올린(Surround WP)은 2.5%의

농도로 3개년(2001~2003년)동안 6월 말부터 2주 간

격으로 4회 살포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5나무를 1반복

으로 한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광합성 속도(photosynthetic rate), 기공전도도, 증산

속도, 엽온을 기준으로 한 수증기압차(VPD)는 탄산칼

슘 처리구와 대조구에서만 조사하였다. 측정 시기는

2003년 8월 2일, 8월 9일로 8월 2일은 오전 10~12시,

8월 9일은 오후 2~4시에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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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광합성 측정기(LI-6400, Li-COR, USA)를 이용하

여 나무당 과대지 중간부위의 1엽, 처리당 총 10~15

개의 엽을 대상으로, 측정 전 구름이 없는 자연 상태

의 광도를 측정한 후 인공광 챔버(red/blue LED

internal light source, Li-COR, USA)로 조절하였으며

(8/2: 1,000µmol m−2 s−1, 8/9: 1,500µmol m−2 s−1), 이

산화탄소 농도는 Li-6400의 소다라임(sodalime) 튜브

를 완전히 열어 측정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로

조절하였다(8/2: 380µmol, 8/9: 350µmol). 측정 시

평균기온은 8월 2일의 경우 25.9~29.2oC이었으며, 8

월 9일은 29.9~30.8oC이었다.

일소 발생률과 과실 품질은 미세살수 처리 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3년(2001~2003년)동안 조사하였다.

III. 결 과

3.1. 미세살수 처리가 일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 

2002년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세살수 처리

구의 총 살수 시간은 68시간 50분으로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는 하루 평균 약 5시간 10분 동안 미세

살수가 처리되었다.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장

마기로 8월 18일의 50분을 제외하고는 미세살수 작동

온도에 미달하여 작동하지 않았다(Fig. 1).

미세살수가 이루어졌던 2002년 7월 25일의 대조구

기온은 12시에 이미 32.6oC를 넘었으며, 미세살수 처

리구는 31.9oC를 나타내었다. 대조구와 미세살수 처리

구의 기온은 16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는데, 13시 15분부터 16시까지 미세살수 처리구

의 기온은 32.1~33.5oC로 같은 시각 대조구의

34.0~36.7oC보다 약 1.2~3.6oC정도 낮았다. 16시 15

분을 기점으로 대조구와 미세살수 처리구의 기온은 급

격하게 감소하였는데, 미세살수 처리구의 16시와 16시

15분 사이 기온 차가 2.3oC이었던 반면에 대조구는

5.4oC로 약 2배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16시 15분에서

18시까지의 대조구 기온은 31.0~32.8oC이었으며, 미세살

수 처리구는 미세살수에 의해 같은 시각의 대조구 기온

보다 0.1~1.8oC정도 낮은 30.6~31.2oC이었다(Fig. 2).

미세살수 처리구와 대조구의 일소 발생률은 미세살

수 처리구가 13.5%로 대조구의 23.6%보다 약 10%

정도 일소 발생이 적었다. 과실 품질 요소 중 과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착색은 미세살수 처리구가 각각

309g, 14.4oBrix, 18.0로 대조구의 273g, 14.0oBrix,

16.8보다 높았으며, 경도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3.2. 흰색 코팅제 도포 처리가 일소 발생에 미치는

영향 

2003년 흰색 코팅제 처리에 따른 광합성 비교 조사

에 있어 오전 10~12시 사이의 평균기온과 조절된 광

도가 각각 25.9~29.2oC, 1,000µmol m−2 s−1이었던 8

월 2일의 경우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VPD는 대조

구가 탄산칼슘 처리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합성 속도는 대조구가 탄산칼슘 처리구보다

0.6µmol m−2 s−1 정도 높았으나 유의 차는 없었다. 그

러나 오후 2~4시 사이의 평균기온과 조절된 광도가

각각 29.9~30.2oC, 1,500µmol m−2 s−1이었던 8월 9일

에는 광합성 속도의 경우 탄산칼슘 처리구가 대조구보

다 1.3µmol m−2 s−1 정도 더 높았고, 기공전도도와 증

산속도 역시 탄산칼슘 처리구가 더 높았지만 VPD는

Fig. 1. Operation time of micro water spraying from 24th

July to 20th August in 2002. Micro water spraying was

applied for 5 minutes and then stopped for 1 minute when

air temperature was over 31oC in all through the day.

Fig. 2. Air temperature in ‘Fuji’/M.9 orchard affected by

micro water spraying in 25th July in 2002. Micro water

spraying was applied for 5 minutes and then stopped for 1

minute when air temperature was over 31oC from 12:00 to

18:00.



Song et al.: Effects of Microspraying of Water and Coating by White Materials on Fruit... 79

Table 1. Effects of micro water spraying on incidence of sunburn disorder and fruit qualities in 'Fuji'/M.9 apple trees at 2002

Treatment

Incidence of 

sunburn

(%)

Fruit

weight

(g)

Fruit 

firmness

(kg/Ø8 mm)

Solid soluble

content

(oBrix)

Fruit red

color

(Hunter a value)

Control 23.6 az 273 b 3.0 a 14.0 b 16.8 b

Micro water spraying 13.5 b 309 a 3.2 a 14.4 a 18.0 a

z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t-test, P<0.05. 

Table 2. Effects of CaCO3 on photosynthetic rate, stomatal conduction, transpiration rate, and VPD in ‘Fuji’/M.9 apple trees

at 2003

Treatment
Photosynthetic rate 

(µmol·m−2·s−1)

Stomatal conductance

(mol·m−2·s−1)

Transpiration rate

(µmol·m−2·s−1)

VPDy

(kPa)

From 10 to 12 a.m., Aug. 2.x

Control 16.5 az 0.32 a 4.25 a 1.43 a

CaCO3 15.9 a 0.30 b 3.72 b 1.35 b

From 2 to 4 p.m., Aug. 9.w

Control 12.3 b 0.24 b 5.12 b 2.21 a

CaCO3 13.6 a 0.26 a 5.57 a 2.22 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test at P<0.05. 
yLeaf-to-air vapour pressure deficit (VPD). 
xAvg. air temperature range was from 25.9 to 29.2oC and light levels were kept constant to 1,000 µmol m−2 s−1,

using the Li-Cor red/blue LED internal light source. Concentration of CO2 was controlled to 380 µmol.
wAvg. air temperature range was from 29.9 to 30.8oC and light levels were kept constant to 1,500 µmol m−2 s−1,

using the Li-Cor red/blue LED internal light source. Concentration of CO2 was controlled to 350 µmol.

Table 3. Effects of white materials for coating to fruits on incidence of sunburn disorder and fruit qualities in ‘Fuji’/M.9 apple trees

for 3 years (2001~2003)

Treatmenty
Incidence of 

sunburn

(%)

Fruit 

weight

(g)

Fruit 

firmness

(kg/Ø8 mm)

Solid soluble 

content

(oBrix)

Fruit red 

color

(Hunter a value)

Exp. in 2001y

Control 18.9 az 288.3 b 3.0 a 13.7 a 24.1 a

Lime milk 09.7 b 294.2 ab 2.9 a 13.7 a 21.2 b

CaCO3 06.4 b 303.2 a 3.0 a 13.7 a 21.7 ab

Kaolin 09.9 b 298.5 ab 3.0 a 14.1 a 24.0 a

Exp. in 2002y

Control 20.0 az 274.1 a 2.8 b 13.1 b 19.7 a 

Lime milk 15.6 ab 268.6 a 3.0 a 13.8 a 20.1 a

CaCO3 12.0 b 281.3 a 3.1 a 13.8 a 20.8 a

Kaolin 09.4 b 278.6 a 2.9 b 13.0 b 20.1 a

Exp. in 2003y

Control 09.4 az 268.0 b 3.0 a 13.1 a 20.9 a

Lime milk 06.7 ab 262.8 b 3.0 a 13.0 a 19.8 a

CaCO3 03.9 b 284.3 a 3.1 a 13.4 a 20.0 a

Kaolin 03.2 b 270.3 b 3.1 a 13.3 a 21.2 a

z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yExp. 2001; accumulated days over 31oC at maximum air temperature and accumulated total quantum per day between

15 May and 31 August were 41 days and 9.29 MJ/m2, Exp. 2002; these were 21 days and 9.29 MJ/m2, Exp. 2003;

these were 10 days and 7.68 MJ/m2. 
xFoliar treatments of lime milk, CaCO3, and kaolin was applied four times in two-week interval since late in June for 3

years; Spraying concentration of lime milk, CaCO3, and kaolin was 1.5%, 2.5%, and 2.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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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다(Table 2).

흰색 코팅제 처리에 따른 일소 발생률은 2001,

2002년의 경우 흰색 코팅 처리구들이 6.4~15.6%로

대조구의 18.9~20.0%보다 약 4.4~12.5% 정도 감소되었

으며, 2003년도에는 흰색 코팅 처리구들이 3.2~6.7%

로 대조구(9.4%)보다 약 2.7~6.2% 정도 감소되었다.

흰색 코팅제 종류별 일소 발생률은 탄산칼슘과 카올린

처리구는 각각 3.9~12.0%와 3.2~9.9%로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구와 비교하면 일소 발생이 약

1/3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석회유 처리구는

2001년도만 대조구와 차이가 있었을 뿐 2002, 2003

년에는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흰색 코팅제 처리간 과실 품질을 비교해 본 결과,

과중은 2002년에는 처리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2001년과 2003년에는 탄산칼슘 처리구가 높게 나타났

으며, 전반적으로 코팅제 처리구들의 과중이 대조구보

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경도와 가용성 고형물 함량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만 석회유 및 탄산칼슘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높았을 뿐 2001년과 2003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착색은 2001년도에만 대조구가 가장

높았을 뿐 이후에는 코팅 처리구와 차이가 없었다

(Table 3).

IV. 고 찰

일소는 기온이 31oC 이상이면서 강한 일사를 받게

되면 과실 온도가 40~45oC까지 높아지면서 발생하므

로 과실 온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Schrader et al., 2008; Song et al., 2009). 일소 방지

대책에 대하여 Palmer et al.(2003)은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사과나무에 살수 처리를 하면 기화냉각이 이루

어지면서 주변의 기온을 낮추어 과실의 온도를 감소시

킬 수 있다고 하였다. 살수 처리가 기온과 과실 온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Iglesias et al.(2005)는 7~9

월 사이 30oC를 넘는 정오에 살수 처리를 하면 기온

이 4~10oC 정도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Parchomchuk

and Meheriuk(1996)는 살수 처리구의 과실 온도는

대조구보다 8.1oC 정도 떨어져 일소 발생이 약 10%

정도 감소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역시 7월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미세살수가 이루어졌으며(Fig.

1), 미세살수 처리구의 13~16시 평균기온이 대조구보

다 1.2~3.6oC정도 낮아졌고(Fig. 2), 일소 발생률도

약 10% 정도 감소되었다(Table 1). 

살수 처리가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Iglesias et al.(2005)는 살수 처리가 과중, 경도, 가용

성 고형물 함량 및 착색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고,

Parchomchuk and Meheriuk(1996)는 가용성 고형물

함량만 감소될 뿐 과중, 경도, 착색은 차이가 없었다

고 하였으며, Gindaba and Wand(2005)는 과중은 증

가하지만 경도, 가용성 고형물 함량, 착색은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를 제외한 과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착색 등

은 미세살수가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Table 1),

이처럼 미세살수 처리구의 과실 품질이 대조구보다 높

은 이유는 살수 처리에 의해 토양 내 수분 함량과 공

기 중 습도의 증가와 더불어 30oC 이하의 낮은 기온

이 오래 유지되면서 잎의 광합성 능력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이는 Gindaba and Wand

(2005)의 연구와 일치되는 견해이다. 또한 미세살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려할 수 있는 토양 과습에 의한

증상은 연구기간 동안 관찰되지 않았다.

일소 방지제로 개발된 카올린(surround WP)은 흰색

을 띄는 물질로(Corelli Grappadelli, 2003), Glenn et

al.(2001)의 연구에 의하면 기온이 30oC 이상인 고온

조건에서 카올린을 엽면 살포하면 잎의 온도 감소로

인해 광합성 능력과 기공전도도가 증가하지만 정오 기

온이 25oC 이하일 경우에는 잎 표면의 광 투과가 감

소하여 광합성 능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 8월초에 카올린과 동일한

흰색 코팅제인 탄산칼슘을 살포한 처리구와 대조구를

대상으로 광합성을 조사하였는데, 평균기온이 30oC 이

하였던 8월 2일 오전의 경우에는 처리구간 광합성 속

도 차이가 없었으나 기공전도도, 증산속도 및 수증기

압차(VPD)는 대조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

균기온이 약 30oC이었던 8월 9일의 오후에는 탄산칼

슘 처리구의 광합성 속도, 기공전도도 및 증산속도가

대조구보다 높았고(Erez and Glenn, 2004; Glenn et

al., 2001), 수증기압차는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수증기압차는 기온과 습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증기압

차가 클수록 증산속도는 증가되지만(Park et al.,

2004), 수증기압차가 2.0kPa을 넘으면 기공전도도와

광합성 속도가 감소된다(Yoon and Richter, 1991).

본 연구에서는 오후 조사의 경우 2시간 내 평균기온

차이가 0.3oC로 차이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오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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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3.3oC로 변화의 폭이 컸기 때문에 처리간 기공

전도도, 증산속도 및 수증기압차의 차이가 나타난 것

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오전 측정 시에 만약 기온변

화의 폭이 적어 수증기압차가 비슷하였다면 평균기온

이 25oC를 넘은 오전, 오후 두 시기 모두 탄산칼슘

처리구의 광합성 속도가 대조구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었다(Table 2).

일반적으로 카올린과 같은 흰색 코팅제를 엽면 살포

하면 과실 및 잎의 표면온도가 무처리보다 2.4oC 정

도 감소되어 일소 발생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

(Gindaba and Wand, 2005; 2008; Glenn et al., 2002;

Glenn and Puterka, 2004; Grange et al., 2004; Wand

et al., 2006; Wüsche et al., 2004). 본 연구 역시

흰색 코팅제를 처리할 경우 일소 발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연도에 따라 억제 정도에는 차이

가 있었다(Table 3). 이는 최고기온이 31oC 이상이었

던 누적일수와 일일 일사량이 연도마다 달랐기 때문으

로(Song et al., 2009),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안정적으

로 일소 발생을 억제한 처리제는 탄산칼슘과 카올린이

었다(Table 3). 석회유 처리구의 일소 발생률이 연도

에 따라 달랐던 이유는 잎의 석회유 잔류 정도가 탄

산칼슘과 카올린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아 과실 온도

를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Glenn et al., 2002). 

과실 품질에 있어서는 카올린을 살포할 경우, 과중

과 착색 값이 감소되거나(Schupp et al., 2002), 이와

반대로 과중과 착색 값이 증가된다는 보고(Erez and

Glenn, 2004; Glenn et al., 2001)가 있으며, 이러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품종에 따른 차이라는 연구결과

(Gindaba and Wand, 2005; Wand et al., 2006)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중의 경우, 2002년에는 처리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2001년과 2003년에는 탄산칼슘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코팅제

처리구의 과중이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Table 3). 이는 흰색 코팅제가 광을 반사하여, 잎의

온도가 30oC 이상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온에 의

한 잎의 동화산물 생성 억제 작용을 감소시킨다는 보고

(Erez and Glenn, 2004; Glenn et al., 2001; Palmer et

al., 1994)와 일치하는 결과로, 본 연구의 탄산칼슘 처

리구의 광합성 속도가 대조구보다 높았던 결과(Table

2)로 증명할 수 있다. 경도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의

연도별 차이는 도포된 코팅제의 부착 잔류 정도에 따

른 차이로 추정되었다.

적 요

본 연구는 ‘후지’/M.9 재배에 있어 최근 문제시 되

는 일소 발생 경감 기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3년

(2001~2003) 동안 수행하였다. 일소는 과실 성숙기에

높은 온도와 일사광에 의해 과실 온도가 40~45oC에

달할 경우 발생하므로 과실 온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6월말 이후 흰색 코팅제인

카올린 및 탄산칼슘을 2주 간격으로 4회 처리한 실험

과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기온이 31oC 이상일

때 미세살수 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실

험 모두 일소 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과실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처리들이 과실과

잎의 온도를 감소시켜서 광합성 능력이 증가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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