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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of race distribution of Pyricularia oryzae with rice

cultivar and location. Races present in a given location were different in cultivars, and the races from a given

cultivars were different by location. For precise study of race distribution, it needs to identify isolates by

considering cultivation ratio and collection area.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resistant degree in

the upland blast nursery and on the resistant degree of the leaf blast and panical blast in the paddy field. The

number of virulent races in a rice cultivar was not related with the resistant degree in blast nursery or in

paddy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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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벼 도열병은 육묘단계부터 최고 분얼기까지 잎을 침해

하고, 출수기 이후에는 이삭마디, 이삭목, 이삭가지 및 벼

알까지 벼의 전 생육기간 동안 벼를 침해하여 쌀 생산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장애 요인 중의 하나이다(Kim, 1994;

Shim 등, 2005). 특히 우리나라에서 벼 출수기 동안의 잦

은 강우는 식물체의 광합성 저해에 의한 벼 조직의 경화

지연으로 병원균 침입가능 기간의 연장과 감수성화, 식물

체 습윤시간 증가에 의한 포자형성과 이탈, 침입 소요시

간의 증대 등 도열병 감염에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져 이

삭도열병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경험해 왔다(Kim, 1994;

Lee 등, 1975; Yeh 등, 1989; Shim 등, 2003). 더욱이 최

근에는 우리나라 벼 품종의 육종방향이 내재해 안정성 보

다는 밥맛이 좋은 양질미 위주의 품종 육성으로 도열병

에 대한 저항성 측면에서 취약한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

다(Kim 등, 1991). 도열병 방제의 가장 경제적이고 바람

직한 방법 중의 하나는 저항성 품종의 이용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저항성 품종의 이용은 매년 특정 품종만이 대

면적에 재배됨으로써 병원균 변이에 의한 저항성 약화로

인하여 저항성품종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품종의

저항성은 침해레이스의 분화와 분포밀도 및 병원력 정도

에 따라서 달라진다(Yaegashi와 Kobayashi, 1976). 

도열병균은 한 작기 동안에도 8−11회의 감염 cycle을

가졌기 때문에 병원성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른 병에 비하여 매우 높으므로 저항성이었던 재배품종이

감수성이 되어 피해를 주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Kim, 1994). 도열병균의 병원성변이에 대하여는 Sasaki

(1922)가 도열병균에 병원성을 달리하는 계통이 있음을

보고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도열병균 레이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ee 등, 1975, 1987; Ryu 등,

1987; Yaegashi와 Kobayashi, 1976; Han 등, 2001).

도열병균 레이스의 지역적 분포를 지배하는 요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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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많은 보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Yaegashi와 Kobayashi

(1976)가 지적한 저항성 유전인자를 갖는 품종의 재배면

적과 이들 품종에서의 레이스 경합 또는 증식의 정도와

품종과 레이스간의 상호작용 등이 유력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2011년도에 전국 각지의 벼 주요

재배지역에 국립식량과학원 주관으로 설치된 벼 도열병

밭못자리 검정포장에서 도열병에 감수성인 화성벼, 흑남

벼 그리고 화영벼를 선택하여 발병정도 조사와 감수성 병

반으로부터 도열병균을 분리, 레이스를 동정하고 포장에

서의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 발생량을 조사하여 이들 상

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

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도열병 검정 밭못자리 설치 및 조사. 도열병 검정용

밭못자리는 국립식량과학원 주관으로 이천, 철원, 제천,

예산, 남원, 익산, 상주, 영덕, 밀양 등 9개 지역에 국제

벼 도열병 밭못자리 조사기준(Ra 등, 1993)에 의하여 설

치되었으며, 시비량은 기비로 10a당 질소 12 kg, 인산 8 kg,

칼리 12 kg을 시용하고, 추비는 파종 후 15일에 질소 12 kg

을 시용하였다. 파종은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에 하였으

며, 파종 30일에 IRBN 조사기준(IRTP, 1988)에 의하여 병

반면적률을 조사하였다.

본답에서의 도열병 검정포장 설치 및 조사. 도열병 검

정용 본답 포장은 밭못자리가 설치된 이천 등 9개 지역

에 설치되고, 농촌진흥청 벼 표준 재배법에 의하여 재배

하되, 10a당 질소를 22 kg으로 증시하였으며, 시험 품종

당 3줄씩 이앙하고 품종간과 가장자리에 각각 1줄씩과

3줄씩 그 지역의 감수성 품종을 식재하였으며, 잎도열병

조사는 발병 최성기에 병반면적률을 1회 조사하였으며,

이삭도열병은 출수 후 35일에 병든이삭률을 조사하였다.

병든 식물체 채집 및 단포자 분리. 도열병에 대한 피

해는 잎도열병 보다도 이삭도열병에 의한 피해가 크고 균

을 분리하기도 용이하나 이삭도열병 발병이 불균일하여

병든 식물체 채집이 어려워 지역간 품종간 병든 식물체

채집이 용이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전국 도열병 검정용 밭

못자리 검정포장에서 화성벼, 흑남벼, 화영벼에 발병된 감

수성 병반으로부터 도열병균 단포자를 분리하여 레이스

를 검정하였다. 도열병 병반은 물한천 배지에 치상하여

26oC 항온기에서 1일간 습실처리하여 포자형성을 유도하

였다. 단포자 분리를 위하여 40배 해부현미경으로 검경하

여 병반에서 형성된 포자를 백금이 묻혀서 물한천 배지

에 흩뿌려서 26oC 항온기에서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하

여 자란 단포자 균사는 40배 해부현미경하에서 균사 끝

을 잘라내어 감자한천사면배지(PDA) 시험관에 옮겨 순수

분리하였다(Yeh, 1986).

판별품종 육묘. Lee 등(1987)의 방법에 따라 Tetep, 태

백, 통일, 유신, 관동 51, 농백, 낙동, 진흥 등 8개 판별품

종 각각의 벼 종자를 발아시켜 15 × 5 × 10 cm의 플라스

틱 폿트에 5립씩 파종하였다. 상토는 논흙을 사용하였으

며, 시비수준(Ryu 등, 1987)은 기비로 폿트당 유안 0.5 g,

용성인비 0.5 g, 염화가리 0.2 g을 사용하였고, 온실에서

3−4엽기까지 육묘하여 접종에 사용하였으며, 접종 7일전

에 유안 0.5% 수용액을 추비로 주었다.

분생포자 형성. 도열병균의 접종원 배양은 PDA에서

10일 정도 자란 도열병균 균총 절편을 2 ml의 살균 증류

수에 떼어 넣고, 살균된 봉을 이용하여 균사절편을 마쇄

하여 균사현탁액을 조제하였다. 포자형성 배지인 RPA(Rice

Polish Agar) (Yeh, 1986)를 petri dish(직경 9 cm, 깊이

4 cm)에 50 ml씩 분주하여 굳힌 다음, 균사현탁액을 접종

하여 26oC 항온기내에서 7일간 배양하였다. 균사가 petri

Table 1. Reaction of differential cultivars to pathogenic race of Pyricularia oryzae

Cultivar 

Reaction of differential cultivars to Pyricularia oryzaea

KI-
1113

KI-
1115

KI-
1117

KI-
113

KI-
197

KI-
257

KI-
305

KI-
309

KI-
313

KI-
315

KI-
409

KI-
413

KI-
415

KJ-
101

KJ-
103

KJ-
105

KJ-
107

KJ-
201

KJ-
301

KJ-
401

Tetep S S S S S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Taebaeg-byeo R R R S R S R R R R R R R R R R R R R R

Tongil R R R S R R S S S S R R R R R R R R R R

Yushin R R R S S R S S S S S S S R R R R R R R

Kanto 51 S S S R S R S R R R R R R S S S S R R R

Nongbaeg S S R R S S R S R R S R R S S R R S R R

Jinheung S R S S S S S S S R S S R S R S R S S R

Nagdong-byeo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aR: Resistant, S: Suscep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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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에서 충분히 자란 후 살균된 고무 브러쉬를 이용하여

기중 균사를 제거하고, petri dish 뚜껑을 열어 형광등 50 cm

하단에 치상, 3일간 빛을 조사하여 분생포자를 형성시켰

다(Ryu 등, 1987). 도열병균 접종원 준비는 RPA 배지에

Tween-20 5,000배액을 붓고, 살균된 고무 브러쉬를 이용

하여 형성된 분생포자를 긁어내어 포자현탁액을 만들고,

광학현미경 100배 시야당 약 20−30개 정도로 조정하였다.

병원균 접종 및 레이스 판별. 접종은 진공 컴프레서

(compressor)를 장착한 스프레이로 폿트당 포자현탁액을

약 25 ml씩 판별 품종의 상위 잎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리

기 직전까지 충분히 분무 접종하였다. 접종된 식물체는

26oC 습실상에 24시간 보관 후 온실로 옮겨 발병을 유도

하였고, 접종 후 7일에 발병조사를 하였다. 발병조사는 접

종당시 최상위 잎에 형성된 병반을 Bandong과 Ou(1966)

의 조사기준에 따라 발병지수 0−5로 조사하였으며, Lee

등(1987)이 제안한 레이스 판별법(Table 1)에 따라 동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벼 도열병균을 분리하여 레이스를 동정한 결과, 화성벼

는 이천 등 7개 지역에서 KI-1113 등 15개 레이스가 동

정되었으며, 흑남벼는 철원 등 5개 지역에서 KI-1113 등

12개 레이스가 동정되었고, 화영벼는 이천 등 4개 지역에

서 KI-257 등 7개 레이스가 동정되었다.

화성벼에서 분리한 균주는 76개 균주 중 KI 그룹 레이

스는 37.9%로 나타났고, KJ 그룹 레이스는 62.1%이었다

(Table 2). KJ-201은 이천 등 7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분리되었으며, KI-409는 상주와 밀양에

서, KI-415는 예산과 밀양에서 KJ-301은 철원과 예산에

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KI-1113 등 11개 레이스는 단지

1개 지역에서만 분리되었다.

이천지역의 화성벼에서 분리한 균주는 KJ-201과 KJ-

105 레이스가 동정되었으며, KJ-201이 80.0%로 우점레이

스로 나타났다. 이천지역에서는 타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레이스 조성이 단순하여 KJ 레이스군만 동정되었으며, 밭

못자리 검정(Table 3)에서 화성벼는 병반면적률 75% 이

상인 지수 9로 나타났으며, 본답 포장검정(Table 4)에서

잎도열병의 병반면적률은 0.39%, 이삭도열병의 병든이삭

률은 4.3%로 나타났다.

익산지역의 화성벼에서는 오직 KJ-201만이 동정되어 병

원성 레이스가 7개 지역 중 가장 단순함을 알 수 있었으

며, 밭못자리검정에서 8(병반면적률 51−75% 이하), 본답

검정에서 잎도열병은 병반면적률 0.2%, 이삭도열병은 병

든이삭률 18.7%로 나타났는데, 이는 KJ-201이 화성벼 침

입시 여타 레이스와 경합이 없어 병든이삭률이 높게 나

Table 2. Identification of Pyricularia oryzae race isolated from Hwaseongbyeo

Sampling
location

Percentage of pathogenic race Ratio

KI- KJ- KI group:
KJ group1113 1117 305 313 315 409 413 415 101 103 105 107 201 301 401

Icheon 20.0 80.0 0:100

Cheolwon 16.7 83.3 16.7:83.3

Yesan 7.7 61.5 7.7 7.7 7.7 7.7 84.6:15.4

Namwon 8.3 33.3 8.3 8.3 41.7 8.3:91.7

Iksan 100.0 0:100

Sangju 66.7 33.3 66.7:33.3

Milyang 33.3 44.4 11.1 11.1 88.9:11.1

Total 37.9 62.1

Table 3. Degree of diseased leaf area (%) on blast nursery in 2010 and 2011

Cultivar
Location tested

Icheon Cheolwon Jecheon Iksan Namwon Milyang Sangju Yeongdeok Yesan

Hwaseongbyeo  9* 8 7 8 5 7 3 5 7

Hwayeongbyeo 2 4 4 4 3 5 3 4 8

Hugnambyeo 9 8 7 8 9 6 9 7 8

*1: Brown spot, 2: Pinhead size brown spot, 3: Not susceptible lesion, but sporulation in lesion, 4: Less than 2% diseased leaf area (DLA), 5: Less
than 10% DLA, 6: Less than 25% DLA, 7: Less than 50% DLA, 8: Less than 75% DLA, 9: More than 75% DLA.



벼 품종 및 지역에 따른 도열병균 레이스 분리와 도열병 발병정도와의 관계 327

타난 것으로 추정되며(Yaegashi와 Kobayashi, 1976), KJ-

201 레이스에 취약한 품종이 대면적으로 재배되어 2011

년과 같은 환경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이삭도열병 병든이

삭률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원지역의 화성벼에서 분리한 균주는 KJ-301과 KI-

1117 레이스로 동정되었으며, KJ-301이 83.3%로 우점레

이스로 나타났다. 철원지역에서는 이천지역과 같은 경향

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레이스 조성이 비교적 단순하나 KI

그룹인 KI-1117 레이스가 16.7% 분리된 것이 특이한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밭못자리 검정에서 8(병반면적률 51−

75%)로 나타나 화성벼와 같은 도열병 저항성 유전자를

지닌 품종의 재배시 적어도 KJ-301에 의하여 감수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Han 등, 2001; Yoshino, 1979).

예산, 상주 그리고 밀양에서는 현재 통일계 품종이 재

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에서 언급한 이천,

철원, 남원, 익산과는 다르게 KI 그룹 레이스가 각각 84.6%,

66.7%, 88.9%로 나타나 현재 이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들의 교배모본이 Indica 품종이 다수 사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같은 품종임에도 그 지역의 레이스분포

에 따라 침해레이스 그룹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

여 주었다.

예산의 화성벼에서 분리한 균주는 KI-313 등 총 6개 레

이스로 동정되어 가장 많은 종류의 레이스가 분리되었다.

그 중 우점레이스는 KI-313으로 61.5%이었으며, KI-305

등 여타 5개 레이스는 각각 1개 균주씩 분리되었다.

밀양의 화성벼에서 분리한 균주는 KI-409 등 4개 레이

스가 동정되었으며, KI-그룹인 KI-409 등 3개 레이스가

88.9%이었으며, KJ 그룹은 KJ-201이 11.1%이었다. 예산

과 밀양의 밭못자리 검정에서는 7(병반면적률 26−50%미

만)로 나타났으나, 본답에서는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이

거의 발병되지 않은 것은 조기이앙에 의한 도체의 성숙

(Yeh와 Bonman, 1986; Yeh, 1986; Yeh 등, 1989; Han 등,

1997; Ou, 1985; Yoshino, 1979), 재배방법의 개선 등에

의한 회피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며, 도열병에 대한

다양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품종육성 보급의 효과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추후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

흑남벼에서 분리한 53개 균주를 동정한 결과 KI 그룹

이 39.6%이었으며, KJ 그룹이 60.4%였다(Table 5). 

흑남벼에서는 KJ-201이 5개 지역 중 철원 등 4개 지역

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분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KJ-101

이 제천 등 3개 지역에서, KI-1117과 KI-409는 제천과 영

덕에서만 동정되었다. 그러나 KI-1113, KI-1115, KI-197,

KI-313, KI-413, KJ-105, KJ-301, KJ-401은 오직 1개 지역

에서만 분리동정되었다.

철원지역에서는 KJ-301과 KJ-201의 2개 레이스가 동정

되었으며 KI군은 동정되지 않았다. 흑남벼에서 분리된 레

이스 중 84.6%가 KJ-301로 동정되었는데, 화성벼(Table

2)에서 KJ-301이 83.3%로 우점레이스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철원지역에서는 KJ-301이 우점레이스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철원지역에서는 KJ-301에 감수

성 품종이 다년간 대면적으로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밭못자리 검정(Table 3)에서 8로 나타난 품종이 KJ-

301에 의하여 감수성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철원지

역에서는 KJ-301에 저항성인 품종을 재배하면 도열병에

의한 감수성화를 지연(Han 등, 1997)시킬 수 있으리라 추

정된다.

제천 지역에서는 KI-1117, KI-197, KI-409 그리고 KJ-

101등 4개 레이스가 동정되어 4개 레이스가 고르게 분포

되었으나, 특이한 것은 KI 그룹이 75.0%로 동정되었다.

제천지역에서 흑남벼의 도열병에 대한 밭못자리 검정에

서 7(Table 3), 본답 검정(Table 4) 잎도열병의 병반면적

률 0.5%, 이삭도열병의 병든이삭률은 10.4%로 어느 레이

스가 이삭도열병 감염에 높게 기여하였는지 추정이 어려

운 상황이다.

예산지역에서는 KJ-101 등 총 5개 레이스가, 동정되어

화성벼에서와 같이 여타지역에 비하여 가장 다양한 종류

의 레이스가 동정되었다. KJ-101 레이스가 45.5%로 동정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KI-313 레이스가 27.3%로 동정되

었다. KI-413 등 여타 3개 레이스는 각각 9.1%씩 동정되

었다. 밭못자리 검정에서는 8이었으나, 본답 검정에서 화

Table 4. Percentage of diseased leaf and panicle blast caused by Pyricularia oryzae in paddy field in 2011

Cultivar Diseased part Icheon Jecheon Iksan Milyang Yesan

Hwaseongbyeo
Leaf 0.39 0.30 0.20 0.00 0.00

Panicle 4.30 3.00 18.70 0.00 0.00

Hwayeongbyeo
Leaf 0.03 0.00 0.00 0.02 0.00

Panicle 0.00 0.00 0.00 0.00 0.00

Hugnambyeo
Leaf 33.33 0.50 0.50 0.00 0.00

Panicle 16.00 10.40 5.3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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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벼처럼 발병이 되지 않은 것은 같은 품종이 같은 시기

에 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밭 상태에서 자라는 유묘기

의 저항성과 관개수가 있는 논 상태에서 자라는 성체기

의 저항성(Yoshino, 1979)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분

명하게 보여 준 실례로 생각된다.

화영벼에서는 이천 등 4개 지역에서 39개 균주를 분리

동정한 결과, 화성벼와 흑남벼에서와는 달리 KI 레이스

군이 79.5%로 우점이었으며, KJ 레이스군이 20.5%이었

다(Table 6). 

화영벼는 지역에 관계없이 KI군이 우점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레이스 분포조사에서는 동정균을 어느 품종의

병반에서 분리하느냐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Han 등, 1997). KI-409는 4개 지역 모두에서 분리동

정되었고, KI-413과 KI-415는 예산과 밀양에서 분리동정

되었으며, KJ-201은 이천과 상주에서 분리동정되었다. 그

러나 KI-257, KI-309 및 KJ-301은 1개 지역에서만 분리

동정되었다.

예산에서는 KI-413 등 총 4개 레이스가 분리동정되었

는데, 그 중 우점레이스는 KI-413이 60.0%로 분리동정되

었고, KJ-301이 20.0%로 분리동정되었으며, KI-409와 KI-

415가 각각 10.0%씩 분리동정되었다. 또한 벼 도열병 밭

못자리 검정(Table 3)에서 8로 감수성이었으나, 본답 검정

(Table 4)에서는 잎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은 전혀 발병되

지 않아 화영벼의 성체저항성의 발현(Yeh, 1986; Yeh 등,

1989; Yoshino 1979)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 감염시 발병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회피(Kim,

1994)에 의한 무발병인지는 추후 검토가 요망된다.

이천, 상주, 밀양에서 분리한 균주는 KI-409 등 3개 레

이스가 동정되었으며, KI-409가 각각 60.0%, 44.4%, 40.0%

로 우점레이스로 나타났다. 벼 도열병 밭못자리 검정에서

도 이천, 상주, 밀양은 각각 2, 3, 5로 나타났으며, 본답

포장검정에서도 이천과 밀양에서 잎도열병의 병반면적률

이 각각 0.03%와 0.02% 발병되었을 뿐이어서, 이들 지역

에서는 적어도 화영벼가 이러한 레이스에 대하여 포장에

서는 저항성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화성벼, 흑남벼, 화영벼에서 도열병

균의 레이스 분리비율을 조사한 결과(Table 7), 화성벼에

서 분리한 균주는 KI-313 등 6개 레이스, 화영벼에서 분

리한 균주는 KI-413 등 4개 레이스, 흑남벼에서 분리한

균주는 KJ-101 등 5개 레이스가 동정되었다. 이 가운데

우점레이스로 화성벼는 KI-313이 61.5%, 화영벼는 KI-413

이 60.0%, 흑남벼는 KJ-101이 45.5%였다. KI 그룹과 KJ

그룹간의 비율도 화성벼는 85:15, 화영벼는 80:20, 흑남벼

는 36:64로 나타나 같은 지역에서 화성벼와 화영벼는 흑

남벼에 비하여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본다면 도열병균 분리균주가 동일품종

Table 5. Identification of Pyricularia oryzae race isolated from Heugnambyeo

Location
sampled

Ratio of pathogenic race Ratio

KI- KJ- KI group:
KJ group1113 1115 1117 197 313 409 413 101 105 201 301 401

Cheolwon 15.4 84.6 0:100

Jecheon 25.0 25.0 25.0 25.0 75.0:25.0

Yesan 27.3 9.1 45.5 9.1 9.1 36.4:63.6

Namwon 41.7 8.3 41.7 8.3 50.0:50.0

Yeongdeok 44.4 11.1 11.1 33.3 55.6:44.4

Total 39.6 60.4

Table 6. Identification of Pyricularia oryzae race isolated from hwayeongbyeo

Sampling
location

Percentage of pathogenic race Ratio

KI- KJ- KI group:
KJ group257 309 409 413 415 201 301

Icheon 20.0 60.0 20.0 80.0:20.0

Yesan 10.0 60.0 10.0 20.0 80.0:20.0

Sangju 11.1 44.4 44.4 55.6:44.4

Milyang 40.0 40.0 20.0 100:0

Total 79.5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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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채집지역이 상이하거나, 채집지역이 동일하여도

분리품종이 상이하면 레이스 종류와 비율에 있어서 큰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벼 도열병균의 레이스 분포비율이나 분

포변동 조사를 위하여 도열병균 채집지역의 객관적인 선

정과 재배품종의 정확한 비율에 의하여 도열병균을 분리

동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물체의 저항성측면에서도 밭못자리 상태에서 도열병

균에 대한 유묘기의 저항성정도와 담수 상태인 본답 성

체기의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 발병정도와는 일치하지 않

아 저항성 자료의 객관화를 위해서는 좀 더 명료하고 과

학적인 저항성 검정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벼 도열병균의 레이스분리 비율이 분리품종과 지역간

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명하기 위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다. 벼 도열병균의 레이스 분포는 채집지역이 동일하

여도 분리품종이 상이하거나, 품종이 동일하여도 채집지

역이 상이하면 레이스 종류와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정확한 레이스 조사를 위해서는 도열병균 채집지

역의 객관적인 선정과 재배품종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도

열병균을 분리 동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물체의

저항성측면에서 도열병균에 대한 유묘기 밭못자리상태에

서의 저항성 정도와 성체기 본답상태에서의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 발병정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벼 품종에 대

한 도열병균 침해 레이스의 수와 포장에서 밭못자리 검

정의 저항성 정도와 본답상태의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

발병정도와는 일정한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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