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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에 발생하는 점무늬병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선발 및 기 선발된 자재의 효과시험

김우식†· 박지성

(주) 한국식물환경연구소

Selection and Control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for 
Controlling the Ginseng Alternaria Blight

Woo Sik Kim† and Jee Sung Park

Department of Biological Screening, KPER, Suwon 441-813, Korea.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for controlling the ginseng alter-

naria blight and to evaluate their effects from 2011 to 2012. Alternaria blight is caused by Alternaria panax and is the most

common ginseng disease in Korea.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were used to reduce amount of chemical fungi-

cides and the number of spray for control of Ginseng Alternaria leaf blight. In 4 years of ginseng, control value of Alternaria

leaf blight by single application of Defenoconazole WP was 82.3% and those of single application was 62.0 ~ 75.9%. Conse-

quently, mixed or alternated application of eco-material products could be recommended as a control method to reduce the

amount of fungicides.

 Key Words: Panax ginseng, Alternaria Blight, Fungicide, Alternaria panax

 서  언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은 북위 30°에서 48°

지역인 한국을 포함한 중국, 소련의 극동연해주지역과 미국,

캐나다 지역 (Panax quinquefolium L.)에서 재배되는 오갈피

나무과 인삼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한방에서는 그

뿌리를 인삼이라 하며 (Lee, 1994), 재배적지에 대한 선택성이

강하여 기후 및 토질 등 자연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생

육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인삼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득

약용작물로서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많이 소비되어 그 생산량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Jeong et al., 2004). 인삼은

재배특성상 동일한 경작지에서 최소 4년에서 6년 동안 재배함

으로써 인삼 뿌리썩음병, 균핵병, 역병, 인삼 썩이선충 (KSPP,

2009) 등과 같은 토양전염성 병충해와 차광조건하에서의 재배

특성상 인삼 점무늬병, 탄저병, 잿빛곰팡이병등 대한 병해충에

의한 농가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 (Kim, 2004;

Im et al., 2006; Kim et al., 2007). 특히 그중에서

Alternaria panax에 의해 발생되는 인삼 점무늬병은 잎과 줄기

그리고 열매에 발생하는 병해로서 인삼을 재배하는 기간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해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

다 (Mok, 2000). 인삼 점무늬병 발생시기는 4월 하순부터 줄

기에만 발생하다가 6월 상순 이후부터는 잎과 열매에 발생하

고 (Oh, 1981), 7 ~ 8월 장마이후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대발생

하는 경향이 있다 (Kang et al., 2007; Kim et al., 2007).

인삼 점무늬병의 발생시기 및 정도는 강우시기 및 기간, 강우

량, 차광막등과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Oh et al.,

1987), 특히 인삼수령이 저년생보다는 고년생으로 갈수록 병

의 발생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Cho et al., 1998). 이와

같이 인삼 점무늬병의 발생시기는 지역 또는 매년마다 다르며

발생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는 전적으로

농약에 의존하고 있고 화학농약의 살포 횟수 및 사용량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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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영비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Lee et al., 2009),

인삼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농약의 안전성 문제로 부적합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Quan et al., 2004). 

최근에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소비자

들도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잔류의 위험성이 없으며 환경에 대한 피해가 적은 생물학적

방제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hn et al., 2009;

Hyen et al., 2009; Jang and Kim,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들은 최근 천연물로부터 항균활성물질을 탐색하고 이를

이용한 친환경유기농자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으며 (Lee et al., 2010), 국내에서도 항균활성물질을

지닌 약용식물의 추출물을 이용해 in-vitro에서의 식물병원균

의 포자발아 억제나 균사생장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Jung et al., 2006), 최근에 생물학적 방제와 살균제

혼용등이 농약의 감량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i and Choi 2009; Lee et al.,

2011, 2012). 또한 살균제와 목초액의 혼용처리를 통한 화학농

약 사용량의 50% 감량하는 효과연구 (Lee et al., 2008), 미

생물 제제와 화학농약의 혼합 또는 교호처리에 대한 연구

(Lee and Choi, 2009) 결과는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인삼 점무늬병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우수한 유기농업자재를 선발하고, 이를 통하여 친환

경유기농업자재의 혼합 및 교호처리를 통한 화학농약의 사용량

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제법을 탐색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인삼에 발생하는 점무늬병에 대한 공시자

재 선발조건은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유기농업자재 중에서 선

발하였으며 본 시험에 사용된 공시자재는 유기농업자재로 공

시된 자재로써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포장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 수행된 공시자재는 1년차 포장

시험에서의 선발자재는 자몽종자추출물 1종 (GSE, 0.65%), 석

회보르도액 1종 (Cu, 32%), 유황 1종 (S, 20%), 규산나트륨

1종 (SiO4, 1.34%) 총 4종을 선발하였다. 반면 2년차 포장시험

에서는 1년차에 선발되지 않았던 Stretomyces 계통의 미생물

제제 (Stretomyces griseofuscus 3.8 × 104cfu/㎖, lavendulae

1.0 × 106cfu/㎖) 2종과 광물질인 유황에 천매암 (S, 35%), 생

석회(S, 80%)의 혼합제 2종, 식물추출물은 매실나무과실추출

물과 은행나무잎추출물 혼합제 (Citric acid, 10%, Ginkgolic

acid, 10%)와 식물오일류인 로즈마리 오일, 크로버오일, 타임오

일의 혼합제의 2종, 규산나트륨 (SiO4, 1.7%) 등 7종을 선발하

여 포장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유기농업자재의 효과 검정을 위하여 시험포장은 충북 청원

지역내 인삼 재배농가포장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1년

차, 2년차 모두 동일지역 내에 인근 포장내에서 수행되었으며,

작물은 2, 3, 4년생 인삼을 대상으로 선발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효과시험을 수행하였다.

1. 공시자재에 대한 약제처리 

 유기농업자재의 효과검정을 위한 공시자재의 포장시험방법

 Table 1. List of agents tested in this study (2011, 2012).

Year Group Materials Name
A.I*
(%)

Recommended
 Dilution

2011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Grapefruit Seed 
Extract

GSE 0.65 1,000

Copper sulphate + Quicklime Cu 32 500

Sodium Silicate SiO4 1.34 250

Sulfur S 20 1,000

Chemical pesticide Defenoconazole WP  10 2,000

2012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Sulfur + Phyllite S 35  250

Streptomyces griseofuscus 3.8 × 104 cfu/㎖ 500

Prunus mume + Ginkgo biloba leaves
20**

(10 + 10)
500

 Sulfur + Quick lime S 80 500

Rosemary oil + Clove oil + Thyme oil
38

(18 + 15 + 5)
1,000

Streptomyces lavendulae 1.0 × 106 cfu/㎖ 500

Sodium Silicate SiO4 1.7 1,000

Chemical pesticide Defenoconazole WP 10 2,000

*Active ingredient, **Citric acid + Ginkgolic acid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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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삼 점무늬병 발생 전과 점무늬병 발병초기로 나누어 공

시자재를 처리하였으며, 점무늬병 발생 전 처리는 5월 초순,

점무늬병 발생초기는 5월 하순에 약제처리를 시작하여 6회 처

리 하였다. 약제처리방법 1년차 시험인 경우, 인삼의 작물수령

과 인삼 점무늬병 발생시기를 달리하였으며 점무늬병 발병 전

(인삼 3년생) 처리는 5월 2일부터 1차 처리를 시작으로 10일

간격으로 4회 경엽처리 하였으며, 병 발병초기 (4년생 인삼)는

5월 26일부터 1차 처리를 시작으로 7일 간격 6회 경엽처리

하였다. 2년차 시험에서는 인삼 점무늬병 발생초기(인삼 2년

생)는 6월 19일부터 10일 간격으로 6회 경엽처리하여 포장시

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

2. 시험약제 살포기구 및 살포량 

인삼 점무늬병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공시약제 살포기구는

GLP (Good Laboratory Practice)공인 국제 표준 약제 살포기

구인 CO2 분무기를 사용하였으며, CO2분무기는 균일한 살포

압력, 분무패턴 등 정밀한 약량 결정시험을 위하여 선진국에서

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살포기구로 본 시험에 적용하였다. 그

리고 본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구당 사용물량은 10 a 면

적당 120ℓ의 물량을 기준으로 시험구에 경엽살포 하였으며,

살포압력은 35 psi 이었으며, 노즐의 형태는 8002 VS Teejet

를 사용하였으며, 공시자재의 희석배수는 선발된 각각의 공시

자재의 추천농도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3. 약제처리시 기상현황

인삼 점무늬병 발병은 기온, 강우시기 및 강우량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시험수행간의 시험포장내 기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1년차 포장시험인 점무늬병 발병전 처

리인 경우는 1차 약제처리인 5월 초순 (처리일자: 5.2)부터 10

일 간격으로 총 4회 처리 (5.2, 5.12, 5.22, 6.2)하였으며 4차

처리시 시험포장내 강우로 인하여 1일 지연처리 하였다. 반면

점무늬병 발병초 처리인 경우는 1차 약제처리인 5월 하순 (처

리일자: 5.26)부터 7일 간격으로 총 6회 처리 (5.26, 6.2, 6.9,

6.16, 6.23, 7.1) 하였으며, 6차 처리시 시험포장내 강우로 인

하여 1일 지연처리 하였다. 그리고 2년차 포장시험은 1차 약

제처리인 6월 중순 (처리일자: 6.19)부터 10일 간격으로 총 6

회 (6.19, 7.2, 7.12, 7.26, 8.8, 8.18) 처리하였으며, 처리기간

동안 2, 4차 약제처리시 강우로 인하여 각각 3일과 5일 지연

처리 되었고, 6차 공시약제 처리동안 전체적으로 10일 지연처

리 되었다 (Fig. 1).

인삼 점무늬병에 대한 유기농업자재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효과조사는 시

험구내 구당 전체 100엽에 대한 이병엽수를 조사하여 이병엽

률로 표기하였으며, 평균간 유의차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시험은 인삼 점무늬병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유기농업

자재 선발 및 기 선발된 공시자재에 대한 효과시험을 구명하

고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인삼을 대상으로 포장시

험을 수행하였다. 

인삼 점무늬병 방제에 대하여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1년차 포장시험의 인삼 점무늬병 발병 전 (인삼3년생)과 점무

늬병 발생초 (인삼4년생) 처리의 포장시험결과에서 인삼 점무

늬병 발병전 (인삼 3년생)의 처리에 대한 효과는 무처리에 대

한 발병률 (이병엽률)은 23.7%였으며, 대조약제인 화학농약(디

페노코나졸 수화제)은 4.0% 발병률을 보였다. 반면에 공시자

재인 유기농업자재는 물질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Copper

sulphate + Quicklime (석회보르도액)는 6.3%, Sulfur (유황)는

7.3%로 낮은 발병률을 보였으나, 식물추출물 (Grapefruit Seed

Extract)과 광물질 (Sodium Silicate)은 9.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발병률을 나타냈다. 공시자재별로 방제효과를 살펴보면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the application time.

 Year
Grop 
year

Application interval
Application 

time

2011 
2011 

3  4 times to 10 days intervals Before

4  6 times to 7 days intervals Initial

2012 2  6 times to 10 days intervals Initial

Fig. 1. Weather condition in ginseng field from May to August in
2011 and 2012. The data were obtained from KMA (A;
2011, B; 2012). A; Actual application data, B; Planned
application data.



인삼에 발생하는 점무늬병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유기농업자재 선발 및 기 선발된 자재의 효과시험

391

유기농업자재는 화학농약보다는 방제효과가 낮았지만, 본 시

험에서는 공시자재중 Copper sulphate + Quicklime (석회보르

도액)에서 73.2%로 타 자재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Sulfur (유황)는 69.0%로 비교적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다. 그

러나 식물추출물은 50%대에 낮은 효과를 보였으며 광물질은

62.0%의 방제효과를 보였다. 각각의 공시자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결과 각각의 공시자재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인삼 점무늬병의 발병초기 (인삼 4년생) 처리에 대한

시험결과에서는 무처리에 대한 발병률 (이병엽률)은 26.3%였

으며, 대조약제인 화학농약 (디페노코나졸 수화제)은 발병률이

4.7%로 낮은 발병률 보였다. 공시자재인 유기농업자재의 이병

엽률은 Copper sulphate+Quicklime (석회보르도액)가 6.3%였

으며 Sulfur (유황)와 Grapefruit Seed Extract (식물추출물)는

10%대의 발병률을 나타냈다. 각 공시자재별로 방제효과를 살

펴보면 인삼 점무늬병의 발병전 처리시험 결과와 비슷한 결과

를 보였으며, 유기농업자재는 화학농약보다는 방제효과가 낮

았으나, 본 시험에서의 공시자재 중에서는 Copper sulphate +

Quicklime (석회보르도액)에서 75.9%로 타 자재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인삼 점무늬병 발생 전 처리 시험결과 보다 우

수한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Sulfur (유황)이 62.0%로 식물추출물

(Grapefruit Seed Extract)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인삼

점무늬병 발병전 처리와 비교해 보면 약간 낮은 방제효과를 보

였으며, 식물추출물은 발병전 처리 보다 약간 높은 방제효과를

보였다. 광물질 원료인 규산나트륨 (Sodium Silicate)은 발병전

처리와 발병초 처리가 비슷한 60%대의 방제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식물추출물과 비교하여 반대 현상을 보였다. 각각의 공시

자재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공시자재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Table 3).

인삼 점무늬병 방제에 대하여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2년차 포장시험은 2년생 인삼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에서의 무처리구에 대한 점무늬병 발병률 (이병엽률)은

39.0%였으며 대조약대인 화학농약 (디페노코나졸 수화제)은

7.3% 발병률을 나타냈다. 반면에 공시자재인 유기농업자재의 인

삼 점무늬병 발병률을 살펴보면 Sulfur에 천매암이 포함된

Sulfur + Phyllite이 14.3%, 생석회가 포함된 Sulfur + Quick lime이

15.0%로 Sulfur가 포함된 물질에서 낮은 발병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식물추출물혼합제 (Prunus mume extracts + Ginkgo

biloba leaves)과 식물성오일류 혼합제 (Rosemary oil + Clove oil)

는 15.0 ~ 16.3%의 발병률을 보였다. 반면 미생물제제인

Streptomyces 계통의 균주에서는 18. ~ 19.0%의 높은 발병률을 보

였다. 그리고 광물질 (Sodium Silicate)에서는 16.0%의 발병률

을 보였다. 각각의 공시자재별로 인삼 점무늬병 방제효과를 살

펴보면 Sulfur가 포함된 자재인 Sulfur + Phyllite (천매암 포함)는

63.3%, Sulfur + Quicklime에서는 60%대의 방제효과를 보인 반

면에 Streptomyces 속의 미생물제제는 50%초반대의 낮은 방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식물추출물과 식물성오일류가 포함된 공시

자재인 경우에는 50%후반대의 방제효과를 나타냈다. 공시자재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공시자재 간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Table 4).

이상의 시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년생 인삼의 점무늬병 발

병전 (인삼 3년생)처리와 발병초 처리시 포장시험 결과 모두

에서 Copper sulphate + Quicklime (석회보르도액) 방제효과가

73%이상으로 타 공시자재에 비해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냈

으며 이는 공시자재가 인삼 점무늬병에 대하여 치료 및 예방

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Jung 등 (2013)은 3년생

인삼 재배시 석회보르도액은 6월 이후 사용해야 약해를 피할

수 있으며, 6월 중순이후 15일 간격으로 처리시 화학적 방제

Table 3. Control effect of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materials
against alternaria blight in 2011.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Before Initial

Disease 
incidence 

(%) 

Control 
value**

(%)

Disease 
incidence 

(%) 

Control 
value*

(%)

Grapefruit Seed Extract  09.7 c*** 59.2  10.0 b 62.0

Coppersulphate + Quic
klime

0 6.3 ab 73.2  06.3 ab 75.9

Sodium Silicate 0 9.0 bc 62.0  10.7 b 59.5

Sulfur  07.3 bc 69.0  10.0 b 62.0

Defenoconazole WP  04.0 a 83.1  04.7 a 82.3

Untreated 23.7 d - 26.3 c -

*Date of investigation: 17th, Aug, 2011. 
**Date of investigation: 22th, Jun, 2011.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differ significantly at
5% level by DMRT

Table 4. Control effect of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materials
against alternaria blight in 2012.

Environmental friendly organic 
materials

Disease 
incidence (%)

Control value*
(%)

Sulfur + Phyllite  14.3 b** 63.3

Streptomyces griseofuscus 19.0 b 51.3

Prunus mume extracts + Ginkgo 
biloba leaves

16.3 b 58.2

 Sulfur + Quick lime 15.0 b 61.5

Rosemary oil + Clove oil 15.7 b 59.7

Streptomyces lavendulae 18.7 b 52.1

Sodium Silicate 16.0 b 59.0

Defenoconazole WP  7.3 a 81.3

Untreated 39.0 c -

*Date of investigation: 28th, Aug, 2012.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differ significantly at 5%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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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점무늬병에 대해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 Sulfur

(유황)는 단일제형으로 처리시 인삼 점무늬병에 대한 시험결과

에서 발생초 처리보다는 발병전 처리에서 효과가 우수하였고,

인삼 점무늬병의 치료 보다는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었다. 기타 공시자재인 식물추출물과 광물질인 경우는 발병전

처리와 발생초 처리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의 방제효과를 나타

냈다. 더불어 두 공시자재에 대하여 주성분함량 및 희석배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저년근 (2년생) 인삼의 점무늬병 발병초 시험포장에

서는 Sulfur (유황)이 포함된 혼합제 처리시에 인삼 점무늬병이

타 공시자재에 비해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냈으며, 앞에서 기

술한 단일제형 처리시 시험결과와 비슷한 방제효과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미생물제형에 대한 인삼 점무늬병에서는 50%

대의 방제효과로써 타 공시자재 중에서 가장 낮은 방제효과를

보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Li 등 (2008)은

미생물제제와 살균제를 혼합 및 교호처리시의 시험결과처럼

인삼 점무늬병 방제효과를 증진시키고 약제의 내성을 억제시

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Lee 등 (2012)은 분리된 11종의 길

항미생물에서 5 종이 우수한 길항작용을 보였으며, 그 중에 4

종이 인삼 점무늬병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처리시

기는 발병초 처리보다는 발병전 처리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

냈었다. 이는 미생물제제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것이며, 또한 미생물제제의 특징인 환경오염 발생 및 안

전성 저해 등을 고려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

타 공시자재인 식물추출물, 식물성오일류 및 광물질 등은 희

석배수, 처리시기, 주성분함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에 따라 인삼 점무늬병의 대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대하여 향후 유기농인삼재배농가는 인

삼 점무늬병의 발생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에 방제시기를 판단

하고 우수한 유기농업자재를 살포함으로써 인삼 점무늬병을

방제하며, 관행재배 인삼농가에서도 우수한 유기농업자재를 단

독, 혼합 및 교호살포함으로써 화학농약의 살포량과 살포횟수

를 줄여 농약의 잔류 및 안전성 확보가능하며, 인삼 점무늬병

에 대한 방제법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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