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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모든 산업분야에서 속히 진행되는 국제

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국내시

장이 면 으로 개방됨으로써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 하게 생산하고 한 국제 인 가격경쟁력이 

있어야만 작물이 재배될 수 있는 시 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잎담배 생산도 1980년  이후 속

한 산업발 과 더불어 생산비가 크게 증가함으로

써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그

리고 농  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하여 담배

재배면 이 해마다 어 1998년에 약 26,000 ha이

던 경작면 이 2008년에는 8,000 ha까지 감소하

다.

  일반 으로 작물생산에 있어서 병해 발생은 가

장 요한 제한 요소 의 하나이다.  담배 재배에

서도  세계 으로 68여종의 병해가 발생되고 있

으며(Shew, 1993; Shew and Lucas, 1991), 우리나

라에서는 모두 43여종의 병해가 발생하고 있다(한

국식물병리학회, 2004). 한 병해로 인한 피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경우 해마다 10-15% 

피해를 입고 있으며(Mila and Radcliff, 2008), 우

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   질 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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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보고된 바 있다(노 등, 1971).  

  본 논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담배 병

해의 문제 을 악하고 이에 한 방제 책 수립

에 도움을 주기 하여 먼  병해 발생 추이를 살

펴보고 방제 황과 망 그리고 그동안 연구 발

된 주요 병해의 생리생태  방제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2.  담배 병해의 발생과 방제 황 

 2.1  병해의 발생과 변천

  우리나라의 담배 병해 발생은 17세기  담배가 

국내에 도입되어 재배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

로 추측되지만 그 후 약 300여 년간 확실한 기록

이 없었다. 

  담배병해 발생에 한 최 의 기록은 1906년(

무 10년)부터  한제국정부 재정고문부 재원조사

국에서 기록한 담배 묘상병해의 발생이 우리나라 

담배 병해의 기록상 효시(嚆矢)라고 할 수 있다(허

일, 1975).  그 후 1912년 북 주에서 수행된 

버어리종 담배 시험재배가 병해와 가뭄으로 지

된 바 있었다(大橋, 1936). 한편 과학 인 담배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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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황색종 담배 산지 병해별 발생의 변천 

      병해명
                  조사 시기 

 1973-1974a  1985-1987b  2005-2007c

---- % ---- 

 세균성마름병(立枯病) 1.8 6.3 7.2

 기속썩음병(空胴病) 1.5 0.1 0.6

 들불병(野火病) 는 모무늬병(角斑病) 5.7 -d 1.5

 붉은별무늬병(赤星病) 5.8 4.1 4.1

 역병(疫病) 1.1 - -

 흰가루병(白粉病) 1.7 - -

             TMV 8.7 15.5

바이러스병   PVY   6.7e 4.9 10.4

             CMV 0.6 0.9

a 피해율 : 1975년 앙연 시험장 보고서 
b 이병주율 : 1985-1987년 연구보고서 : 환경편(한국인삼연 연구소)
c 이병주율 : 2007년 연구보고서(KT&G 앙연구원 생물자원연구소)
d 조사되지 않음
e 바이러스병 종합

해에 한 최 의 기록은1928년에 발간된 ‘조선작

물병해목록(朝鮮作物病害目 )’에 연 의 병으로 

세균성마름병(立枯病), 붉은별무늬병(赤星病), 역병

(疫病), 반 병(斑點病), 모자이크병(Virus) 등이 병

징 그림과 함께 발생지 등이 비교  상세히 기술

되어 있다(中田와 瀧元,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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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담배 산지 병해 발생 황 (2005-2007)

  최근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 피해를 

주는 주요 담배 병으로는 진균병인 담배역병, 시

들음병, 붉은별무늬병, 흰가루병, 세균병인 담배세

균성마름병, 담배 기속썩음병, 모무늬병, 바이러스 

병으로는 PVY, TMV, CMV 등이 있다(그림 1). 

  담배의 병해는 재배 지역과 시기, 기상환경  

재배품종에 따라 그 발생 양상이 크게 다르다. 그

러므로 지역별 발병 생태를 정확히 악하는 것이 

방제 책 수립을 한 기 가 된다.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담배 병해에 의한 피해 조

사는 노 등(1971)에 의하여 충북지방의 담배 병해

충의 피해상황을 조사 보고한 바 있으며, 한 

매청 앙 매기술연구소에서는 1973-1975년에 걸

쳐 국 산지를 상으로 조사 보고한 바 있다(권 

등, 1974; 허 등, 1974; 허, 1975). 

  그러나 그 이후 담배 재배에 비닐멀칭재배법의 

도입, 담배 이식의 조기화, 신품종의 육성 보   

기후의 온난화 등 재배법, 품종  환경이 바뀜으로

써 병해 발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표 1과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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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버어리종 담배 산지 병해별 발생의 변천 

     병  해  명

     조 사 시 기 

 1973-

 1974
a

1985-

 1987b
2005-

 2007c

---- % ----

 세균성마름병(立枯病) 2.2 1.3 8.6

 기속썩음병(空胴病) 1.2 6.6 9.0

 들불병(野火病) 는 0.9 -d -

 붉은별무늬병(赤星病) 2.2 0.6 0.0

 역병(疫病) 0.9 1.2 0.4

 흰가루병(白粉病) 2.3 - 1.2

             TMV - -

바이러스병   PVY 3.3
e 3.8 -

             CMV 1.7 1.3
a 피해율 (1975년 앙연 시험장 보고서) 
b 이병주율 : 1985-1987년 연구보고서:환경편(한국인

삼연 연구소)
c 이병주율 : 2007년 연구보고서(KT&G 앙연구원 

생물자원연구소)
d 조사되지 않음
e 바이러스병 종합

  

  1980년  부터 국 으로 비닐멀칭재배의 확

로 담배  이식이 과거보다 한 달이나 빨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담배붉은별무늬병의 발생최성기인 

8월 이 에 담배 수확을 마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병의 발생이 크게 감소하 다. 한 방제약제

인 Metalaxyl의 보 과 항성품종의 재배로 90년

 이 에 피해가 크던 담배역병의 피해도 크게 

감소하여 지 은 일부 버어리종 산지에서만 발생

되고 있다(표 1  표 2).

  항성 품종의 보 으로 병해 발생양상이 크게 

변한 것은 바이러스병이다. TMV는 버어리종 산지

에는 항성 품종인 Burley 21이 1960년  부터 

재배되어 발생이 없으나 황색종 담배 산지에서는 

국내에서 육성된 항성 품종인 KF 114  KF 

118 등이 보 되어 농민의 재배 품종 선택에 따라 

방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80년  반에 버

어리종 산지에 감자가 터 재배로 조기 이식되면

서 만연했던 PVY도 항성 품종인 KB 108, KB 

111 등의 보 으로 거의 PVY의 발생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황색종 담배에서도 PVY 항성품종

인 KF 120의 보 이 시작되어 PVY 발생에 의한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상된다. 

  반면에 과거 1970-1980년 에 2 %내외의 발병

률을 보이던 담배세균성마름병은 2005-2007년에는 

발병주율 7-8 % 정도로 발생이 증가하 다.  들

불병은 최근에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버어리종담배 산지의 담배 기속썩음병 발생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표 2). 이와 같이 부분의 

세균성 병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지구의 온난화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장마기에 강우일수가 많아진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외국과 발생의 차이를 보이는 병해 에는 

노균병(露菌病, Blue mold, 학명:Peronospora 

tabacina)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Shew and Lucas, 1991)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국의 요녕성 등 동북아 지역에서는 발

생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白,1993; 大谷 

等, 1992).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발생되어 피

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먹뿌리병(黑根病, Black 

root rot, 학명: Thielaviopsis basicoloa) 역시 우리

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의 담배 주요 생산지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주에서는 Tomato Spotted Wilt Virus(TSWV)가 

발생되어 피해가 가장 큰 병해로 부상하고 있으나

(Bertrand, 2007; Southern et al., 2007) 우리나라 

의 담배산지에서는 아직 발생이 보고된 바 없다. 

이들 병해가 발생되지 않는 원인에 해서는 확실

히 알 수 없으나 발생된다면 많은 피해가 상되

므로 철 한 감시체제가 필요하며 국내로 반입되

지 않도록 수입 잎담배 와 종자의 검역을 강화하

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2  병해충의 방제 황과 망

  2.2.1 경종  방제

  윤작은 모든 토양 염성 병해 방제에 일반 으

로 손쉽고 경제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제수단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농가호당 평균 경지면

이 2 ha 미만인 세농이 부분이어서 실 하

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차 농 인구의 축소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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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이 넓어짐으로써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상

된다. 발병이 있었던 포장은 가지과 작물이 아닌 

화본과나 땅콩을 제외한 콩과 작물로 윤작하는 것

이 병해를 일 수 있는 가장 경제 인 방법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담배를 연작하는 포장이 많은 

경우 담배 수확이 끝난 후 담배의 잔간근을 빨리 

제거하고 포장을 경운하여 토양 에 있는 담배 

잔재물의 부숙을 진시킴으로써 월동 후 병원균

의 생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 고추 등의 

가지과 작물을 재배할 때에도 담배 재배에서와 같

이 포장 생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성 품종재배는 가장 경제 인 병해 방제법

이다. 지역에 따라 TMV, PVY  역병 등의 발생

이 많은 곳에서는 항성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

여야 한다.  한 담배 이식 시기나 재식 도를 

조 하거나 재배법을 달리함으로써 병해에 의한 

피해를 경감시킬 수도 있다.  

2.2.2 물리  방제

  우리나라와 같이 농가의 경지면 이 소하여 

휴경을 실시할 수 없는 곳에서는 가을철에 경운을 

실시하여 토양을 혹한과 햇볕에 노출시키거나 토

양을 82 ℃이상에서 30분간 열처리함으로써 토양

염성 병원체의 도를 감소키는 방법이 있다

(Agrios, 2005). 미국에서는 병원균을 제거하기 

하여 토양에 뜨거운 수증기처리법이 사용되기도 

한다(Fry, 1982).

2.2.3 화학  방제  

  재까지 담배 병해 방제에 사용되는 화학  방

제법으로는 주로 진균성 병해인 담배역병, 모잘록

병, 흰가루병 등에는 효과 인 방제용 약제가 개

발되어 있지만 그 밖의 진균이나 세균병해에 해

서는 약제 처리에 의한 방제율이 낮아 경제 이지 

못한 경우가 부분이다. 한 일반 농가에서는 

바이러스병해에도 방제 약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하는 농민들이 있는데 바이러스병을 직  치료하

는 약제는 거의 없다. 작물보호제는 그 효과가 가

시 이어서 농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나 아무리 

방제효과가 좋은 약제일지라도 계속 사용하게 되

면 병원균이 약제에 한 항성(내성)을 가지게 

된다(Fry, 1982). 우리나라에서도 담배역병 방제 

약제인 Metalaxyl(Kang, 2000: 강, 2003), 담배

기속썩음병에 한 농용항생제인 Streptomycin 등

에서 항성인 병원균이 검출되어 체약제를 선

발하고 농가 사용을 추천한 바 있다(강, 2006).

2.2.4 생물  방제 

  해충 분야에서는 천 을 이용한 생물  방제법

이 많이 실용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 되어 

사용이 확 될 것이다. 그러나 병해 방제에는 아

직 기 연구 단계로 실용화 실 이 미미한 실정이

다. 이는 아직도 자연계에서 미생물의 검출 추  

할 수 있는 정 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앞으로 이와 련된 기  기술이 개발되어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 집단의 생리 생태에 한 

충분한 연구자료 축 이 선행되어야 실용성  안

성이 확보된 생물  방제법의 개발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2.5 병해충 종합 리

   지난 반세기 동안 작물보호제가 리 보 되면

서 농업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이로 인한 환경

오염, 자연생태계 괴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고 

여 히 병해 방제를 한 비용과 노력이 더욱 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농산물 생산에서 

병해 방제는 지 까지 사용해오던 화학  방제법

에 의존한 방제를 지양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종  방제법, 항성품종 재배, 윤작 등 

모든 사용 가능한 병해충 방제법을 합리 으로 종

합하여 인류의 건강과 환경  자원을 보호하고 

작물의 병해를 경제  피해수  이하로 리하는 

병해충 종합 리체계(Integrated Pests Management 

System; IPM)를 수립하여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

해가고 있다(Apple, 1977). 이러한 종합방제체계 

구축을 해서는 기주작물과 련한 병원체의 정

확한 동정  진단법, 생리, 생태지식  경제  

피해수  설정을 한 피해측정법, 모니터링기술 

 사용가능한 경종  방제 기술 등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Nyrop et al., 1999; Verreet et al., 2000; 

Harris, 2001).

  한편 담배재배에 있어서도 병해종합 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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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주요 담배 병해 방제 수단               (Bertrand, 2007)

병        명  윤작
잔간근

제거

질소 

시비조

휴주간

거리조

항성

품종재배
약제방제

 세균성마름병 +  + - - + +

 기속썩음병 - - - + - -

 모무늬병 + + + + - ±*

 역병 + + - - + +

 시들음병 + + _ - +  ±**

 붉은별무늬병 + - + + - -

 TMV + + + + + -

 PVY - + - - + -

 +   방제효과 있음

 -    알려진 방제효과 없음

 ±*  지역에 따라 제한 으로 사용가능

 ±** 선충방제를 통한 간  방제

(IPM) 구축을 한 노력이 세계담배과학자회의

(CORESTA)를 심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시

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담배 병해 방제

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나 조지아 주의 담배 생산지에서는 부분 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종합되어(표 3) 종합방제체계 구

축을 한 연구에 진 이 이루어지고 있다

(Bertrand, 2007).  

3. 담배의 주요 병

 3.1 곰팡이(眞菌) 병(Fungal diseases)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주요 곰팡이 병해로는 

묘상기에 모잘록병(苗立枯病),  본포기 병해로서 

역병, 시들음병, 흰가루병, 붉은별무늬병 등이 발

생되고 있다. 반면에 탄 병(炭疽病)과 잿빛곰팡이

병(灰色黴病), 흰별무늬병(白星病) 등은 수년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발생이 미미하다. 

  3.1.1 모잘록병 (苗立枯病, Damping-off)

발생 황 : 1900년   자바에서 최 로 담배에 

발생된 기록이 있으며 재  세계 으로 발생하

고 있다. 모잘록병은 종 후 발아한 어린 묘에

주로 발생하며 가식상과 본포 이식 기에 식 에

서도 발생하여 ‘모썩음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병원균 : 병원균은 진균인 Pythium aphanidermatium, 

Pythium debaryanum 등의 Pythium속 균과 

Rhizoctonia solani 등 여러 종의 균이  단일 는 

복합 으로 여하여 병을 일으킨다. 

병징  진단 : 어린묘의 지표면에 노출된 기부

분이 잘록하게 부패하여 말라죽기 시작하며 병이 

진 되면 묘상에 동그랗게 유묘가 말라죽은 자리

가 생긴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고온성인 Pythium

aphanidermatum 균은 생육온도가 12-45 ℃이며 

생육 온은 35 ℃이다. 반면에 Pythium debaryanum 

균은 생육온도가 4-37 ℃이며 생육 온은 28 ℃

이다.  Rhizoctonia solani균의 생육 온은 24-28 

℃이다. 

방제법 : 원인균들이 토양 염성이기 때문에 상

토를 소독하고 육묘상자 등을 세제로 씻도록 한

다. 외부로부터 흙먼지가 묘상으로 날아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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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고 상면이 무 습하지 않도록 수를

조 한다. 발생 기에는 발병부분을 상토와 함께 

걷어내고 Pythium속 균의 경우는 Metalaxyl을, 

Rhizoctonia solani균은 Iprodione을 사용법에 따라 

희석한 약액을 상면에 수하듯이 골고루 뿌려

다. 

  3.1.2  담배 역병(疫病, Black shank)

발생 황 : 담배역병은 1896년 Van Breda de 

Haan에 의해 자바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세

계의 담배재배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장 피해가 

큰 병해 의 하나이다(Lucas, 1975). 우리나라에

서는 1918년 경북 구지방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보고되었다(中田와 瀧元,1928). 1990년 까지는 

국 으로 황색종  버어리종 담배 산지에서 1-5 

%정도의 발병률이 조사되었으나(Kang, 2000) 

2000년  이후에는 황색종담배 재배지에 항성 

품종이 재배되면서 발생이 거의 없고 주로 버어리

종 담배 산지에서 발생되고 있다. 최근(2005-2007)

에는 발병률이 1 %내외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병원균 : 병원균은 토양 염성 진균으로 조균류의 

노균병균목 역병균과에 속하는 Phytophthora 

parasitica var. nicotianae이며 담배에만 자연감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Lucas, 1975). 균사는 

무색투명하며 일반 으로 격막이 없다. 기주식물

체 상에서 균사의 직경은 3-10 ㎛이며 균사에서 

분지한 분생자경이나 후막포자의 발아 의 선단에 

유주자낭을 형성한다. 유주자낭은 무색투명하며 

서양배 모양으로 선단에 유두상 돌기가 있다. 유

주자낭의 크기는 30-58 x 16-45 ㎛이다. 유주자낭

은 한 온도와 수분을 흡수하면 8-15개의 유주

자를 방출하는데 유주자의 크기는 13 x 10 ㎛이며 

2개의 편모를 가지고 수 에서 활발히 유 한다

(大谷 等, 1992). 

병징  진단 : 담배 이식 기에는 담배묘 지재부

의 기로부터 침입하여 회갈색의 무른 병반이 생

기며 기가 썩어 들어가 지상부로 수분이동이 차

단되어 담배 체가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 차 

황색으로 변한다. 주로 배토하면서 발생한 상처를 

통하여 병원균이 침입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묘

상기부터 발병에 좋은 환경이 되면 담배생육기간 

 언제라도 발생하며(Erwin and Ribeiro, 1996), 

심기 이후에는 땅가 기부분에서 암갈색으로 

썩어 올라가며 이 부분의 기를 세로로 쪼개면 

기 속이 말라 속같이 원 모양의 가로 격막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강 등 1999). 

병원균의 생리  생태 : 병원균은 난포자 는 

후막포자 형태로 토양이나 이병식물체 조직에서 

월동하며 지온이 16 ℃이상이 되면 병원균이 활성

화되어 기주식물체에 침입 발병하기 시작한다. 발

병 온은 22-28 ℃이다(Shew and Lucas, 1991). 

체로 5월 순부터 발생이 시작되어 담배의  

생육기간 동안 발생한다. 담배 역병에 한 항

성 품종육성을 한 다양한 유 자원이 알려지고 

있다(Wernsman,  1999).  병원균의 기주반응 의한 

생태종은 세계 으로 Race 0, 1, 2, 3이  분리 

보고되었으며 이에 하여 다양한 항성 품종이 

육성되어 보 되고 있다(Apple, 1962; Prinsloo 

and Pauer, 1973;  McIntyre and Taylor, 1978; 

Mila and Broadwell, 2007).

방제법 : 담배역병은 항성 품종 재배와 약제처

리  윤작 등의 경종  방제법을 조합하여 효과

으로 방제할 수 있는 병해이다. 우리나라에는 

race 0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에 맞는 항성 품종

을 선택하여 재배하고 발병이 심한 포장은 윤작하

도록 한다. 방제 약제로는 Metalaxyl이 방제효과가 

좋으나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Metalaxyl 항성 병

원균이 출 하여(Kang, 2000) 체 약제로 선발된 

Dimethomorph나 Oxadixyl+Mancozeb 등을 

Metalaxy과 번갈아 처리하거나 혼합제를 처리하여 

항균의 방제가 효과 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강과 정, 2003). 

  3.1.3 흰가루병 (白粉病, Powdery Mildew)

발생 황 : 흰가루병은 1878년 Comes에 의해 이

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보고되었다(Lucas, 

1975). 미국에서는 발생되지 않으나  북유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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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동지방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지

역에서 발생하며, 기상여건에 따라 북유럽(유고연

방)에서는 30 %-80 %까지 잎담배의 수량을 감소

시키는 피해가 큰 병해로 알려져 있다(Shew and 

Lucas, 1991; 大谷 等, 1992).  한편  아 리카의 

짐바 웨에서는 담배에서 피해가 가장 큰 병해로 

알려지고 있다(Akehurst, 1981). 최근 우리나라에

서는 버어리종 담배 산지에 1.2 % 정도의 발생이 

있었다. 

병원균 : 자낭균으로 흰가루병균과(Erysiphaceae)

에 속하는 Erysiphe cichoracearum 이며 순활물기

생균으로 흡기를 내어 살아있는 기주식물의 표피

세포를 뚫고 침입하여 양분을 흡수하고 번식한

다. 병원균은 단세포 분생포자가 연쇄상으로 생장

하며 분생포자의 크기는 20-50 x 12-24 ㎛이며 

부분의 분생포자는 수일간 생존한다(Shew and 

Lucas, 1991). 

병징  진단 : 바람이 없고 다습하고 흐린 날이 

계속될 때 햇볕이 잘 들지 않는 하  엽에서부터 

가루 같은 하얀 곰팡이가 덮이기 시작한다. 더

욱 병세가 진 되면 하 엽 체가 흰 가루로 덮

이고 잎이 황변 되면서 말라죽게 된다. 일단 발생

이 시작되면 담배 밭 거의 체로 병원균이 

되어 감염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년도에 발생한 이병 

엽이나 야생기주 잡  등에서 월동하여 생성된 자

낭반에서 자낭포자가 방출되어 1차 염원이 된

다.  발병에 한 온도 범 는 16-23.6 ℃, 상

습도 60-75 %이다(Lucas, 1975).  온도가 19 ℃이

하이거나 26.2 ℃이상 는 상 습도 100 %에서

는 병원균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발뢰기 

후로 주야간 온도차가 10 ℃이상 될 때 발생하

기 쉬우며 병이 진 되다가도 건조하고 최고온도

가 27 ℃이상이 되면 병징이 곧 사라진다. 

 

방제법 : 담배가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비배

리를 하고 휴주간 거리를 충분히 넓  수 과 통

풍이 잘 되도록 한다. 병징이 찰될  때는 즉시 

살균제 (Benomyl, Thiophanate-methyl, DBEDC)

를 하 엽에 골고루 살포한다. 살포 후 일주일 뒤

에도 최고온도가 27 ℃이하이고 주야간 온도차가 

10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병징 확산이 감소되지 

않을 때에는 약제 항성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

로 다른 약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3.1.4  붉은별무늬병(赤星病, Brown spot)

발생 황 : 붉은별무늬병은 1892년 미국 노스

롤라이나주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재  세계의 담배 재배지에서 발생되며 피해가 

큰 주요 진균 병해이다(Lucas, 1974). 우리나라에

서도 1914년 경기도 수원, 1919년 황해도 황주  

사리원에서 발생이 보고되었으며(中田와 瀧元, 

1928) 그 이후에도 많은 피해가 보고된 바 있으나

(권 등, 1974; 노 등, 1971) 최근에는 담배 이식시

기가 빨라지면서 7월 순 이후에 담배가 남아 있

는 부내륙 산간지  강원도 지역의 황색종 재

배지 일부에서만 약 4.1 %의 평균발병률(2005년

-2007년)이 조사된 바 있다.

 

병원균 : 병원균은 유성세 가 밝 지지 않은 불

완  진균류의 암색선균과에 속하는 진균으로 학

명은 Alternaria alternata 는 학자에 따라서는 

Alternaria logipes 라고도 한다. 균사는 처음에는 

무색이나 오래되면 차 갈색으로 변한다. 격막이 

있으며 직경이 2.5-3.5 ㎛이다.  분생자경은 크기

가 30-40 x 4.5-6.0 ㎛이며 1～2개의 격막이 있고 

갈색 는 암갈색이다. 분생포자는 곤 상으로 

3～7개의 가로 격막과 하나 는 수개의 세로 격

막을 가지고 있다.  색깔은 담갈색 는 갈색으로 

크기가 40-100 x 8-20 ㎛이며 둘 는 수개가 연

쇄상으로 형성된다(大谷 等 , 1992). 

병징  진단 : 붉은별무늬병은 순지르기 이후 하

 엽의 노화된 잎에서부터 시작되어 차 상 엽 

부분으로 발생한다. 처음에는 소형 갈색의 반 이 

생기면서 차 원형 는 부정형으로 병반이 커지

고  농갈색이 되면서 병반 내부에는 흑갈색으로 

겹겹으로 겹치는 윤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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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의 생리  생태 : 분생포자는 담배엽 표면

에 수분피막이 형성될 때 발아하여 발아 이 부생

으로 신장하고 부착기를 생성하여 표피를 직  

뚫고 침입하거나 기공을 통해서 침입한다(Shew 

and Lucas, 1991). 담배 잔간주나 부스러진 잎 등

의 이병조직에서 균사상태로 월동하여 다음해 생

육에 한 환경이 되면 포자를 형성하여 1차 

염원이 된다(大谷 等 , 1992).  발생 최성기인 7월 

하순 이후 강한 비바람이 지난 후 발생하기 쉬우

며 강우나 이슬에 의한 엽 표면에 수분피막이 형

성되는 기간이 길 때 발생이 더욱 심하다.  발병

온도는 보고자마다 일정치 않으나 범 가 16～31 

℃이며 발병 온은 20～25 ℃로 추정되고 있다.

방제법 : 해마다 발생이 많은 포장은 윤작하도록 

한다. 질소시비의  과다로 수확이 지연될 때 피해

를 받기 쉬우므로 질소 과용을 피하고 가리질 비

료를 증시한다(Tso, 1990).  수확후 담배 잔간주

를 빨리 제거하여 병원균의 월동처  1차 염

원을 조기에 제거하도록 한다. 방제약제로는 

Polyoxin-B를 비롯한 수종의 살균제가 있으나 방

제 율이 낮고 약제 항성균 발생이 빠르므로 미

국에서는 붉은별무늬병 방제를 한 약제처리는 

권장하지 않고 있다(Shew and Lucas, 1991). 

  3.1.5  시들음병(萎凋病, Fusarium wilt)

발생 황 : 시들음병은 1916년 미국의 Maryland

주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 되었으며 재  세계 

담배재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주요 병해이다

(Lucas, 1974).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세균성마름병 

 역병과 병징이 유사하여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균 : 시들음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선균목

(Moniliales) 유상선균과(Tuberculariaceae)에 속하

는 Fusarium oxysporium f. sp. nicotianae 이다. 

균사의 색깔은 배양기의 산도에 따라 산성에서는 

백색, 분홍색, 유백색 는 색을 띠며 알칼리성

에서는 자주색이나 청색을 띤다. 분생포자는 수직

으로 짧게 분지한 분생자경 에 발생하여 투명하

며 격막이 없는 단세포로 타원형인 크기 5-12 x 

2.5-3 ㎛인 소포자와 가로격막이 3～5개이며 낫 

모양으로 크기가 40-50 x 2-4.5 ㎛인 포자가 있

다. 

병징  진단 : 병징은 병원균이 도 으로 침입하

며, 병원균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하여 도 조직이 

괴되고 수분이동이 막히게 됨으로써 침입부 에

서 쪽으로 담배가 축되고 황변 되면서 말라죽

게 된다. 식물체 감염부 의 도 조직은 차 

쪽으로 흑갈색의 무늬가 생겨 기의 상단부

까지 이르게 된다. 일반 으로 담배세균성마름병

징과 매우 유사하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병원균의 생육 온은 2

4～30 ℃ 이며 18～31 ℃ 범 에서 잘 자라고 7 

℃이하나 35 ℃이상에서는 생장하지 않는다(Shew 

and Lucas, 1991).  Fusarium oxysporium에는 많

은 생태종(forma specialis)이 존재하며 하나의 생

태종에서도 여러 개의 race 분화가 일어날 수 있

다. 그러나 담배시들음병균은 하나의 race 만 존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 담배(시들음 병

균), 목화(시들음 병균)  고구마(덩굴쪼김병균) 

등에서 분리되는 Fusarium oxysporium균들은 서

로 근연 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w 

and Lucas, 1991).

이 병원균은 응력이 강한 토양 염성 병해로 후

막포자는 토양 에서 휴면상태로 10년 이상 생존

할 수 있다. 발병은 고온(28～31 ℃)에서 발생하여 

피해가 심하며 사질 양토에서 발생이 많다.  이 

병원균은 침입력이 약하여 주로 뿌리의 상처를 통

하여 침입한다. 그러므로 토양 의 식물기생성 선

충이 담배식물체를 가해하는 것은 병원균의 기주

침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방제법 : 항성 품종 재배, 토양훈증, 윤작 등이 

방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방제 효율이 낮으

며 여러 가지 방제 수단을 합리 으로 조화시켜 

방제하는 종합 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발생이 있었던 포장은 기주가 아닌 다른 작물과 

윤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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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세균병(細菌病, Bacterial diseases)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담배의 세균성 병

해로는 담배세균성마름병, 기속썩음병, 들불병, 

모무늬병 등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부분 토

양이나 다년생 잡  등의 근권토양에서 월동하여 

다음 해에 염원이 되는 토양 염성이고 약제방

제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3.2.1 담배세균성마름병(立枯病, Bacterial wilt)

발생 황 : 이 병은 1880년경 미국노스 롤라이

나주 그 빌카운티에서 처음 발생이 시작되었으

며, 그 후 열 , 아열   온 지방까지 이르는 

 세계의 담배 재배지에서 발생되어 피해가 가장 

큰 세균성 병해이다(Schoemaker, and  Shew, 

1999).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 경기도 수원에서 

처음 발생이 보고되었다(中田와 瀧元, 1928). 1980

년  이후 비닐피복재배가 도입되면서 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2005-2007년) 조사에서 황색

종 담배 산지의 발병주율은 7.2 %, 버어리종 담배

산지에서는 8.6 % 정도의 발병이 있었다.

병원균 : 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은 1개 

이상의 단극모(單極毛)를 가진 막 모양인 그람음

성 세균이며 균체의 크기는 0.5-0.7 x 1.5-2.5 ㎛

이다. 

병징  진단 : 담배 뿌리의 상처부 나 자연 개

공부를 통하여 병원균이 침입하고  감염된 뿌리나 

기의 도 부가 갈색으로 변한다. 병원균은 담배

의 도 을 통하여 식물체 내부를  이동하면서 증

식하고, 한 독소를 분비하여 도 세포를 죽이거

나, 증식된 병원균이 도 을 막게 된다. 따라서 뿌

리에서 지상부로 수분이나 양분 이동이 차단되어 

병원균이 침입된 뿌리부분과 연결된 도 부 쪽의 

상단부에 달린 잎이 차 시들게 된다. 병이 진

되면 세균이 침입된 부 에서 쪽으로 담배의 

기를 따라 회갈색의 무늬가 생기며 이 부분을 

자르면 도 부 가 갈변되어 있고 손으로 르면 

우윳빛 세균액이 흘러나온다. 더욱 진 되면 식물 

체가 게 시들며 고사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생육 온은 15～34 ℃이

다. 이식 후 지온이 20 ℃이상 상승되는 5월 하순

경부터 발병이 시작되며 30～35 ℃의 고온이 유지

되면 속히 발병되어 조증상이 나타난다.  이 

병원균은 토양 염성 세균으로 땅속에서는 5～8년

간 생존하고  물속에서는 약 3개월간 생존한다. 

토양 에서는 수분과 함께 이동하며 가뭄 후의 

큰비가 올 때 병원균이 지표수를 따라 이동하여 

더욱 만연되는 경우가 있다. 토양 에 존재하는 

담배기생선충류는 병원균이 담배식물체 내부로 침

입할 수 있는 침입로를 만들어주어 감염을 돕게 

된다(Akehurst, 1981). 한 이 병원균은 가지과 

작물을 비롯한 44개 과에 속하는 수백여 종의 식

물에 병을 일으키고 기주반응으로 구분된 5개의 

race(생태종)와 생리  특성으로 구분된 5개의  

Biovar(생리형)가 존재한다(Hayward, 1991).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는 담배세균성마름병균은 race 1, 

Biovar 1과 4로 분류되고 있다(김, 1998). 

방제법 : 담배의 잔간근  잡 를 빨리 제거하

고, 오염포장에서 작업한 농기계나 기구 등에 묻

은 흙이 다른 밭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포장 생

리를 철 히 한다.  발병이 심한 포장은 고추, 

토마토, 참깨, 가지, 감자 등 가지과 작물과 땅콩

을 제외한 콩과나 화본과 작물로 윤작하거나 항

성 품종을 재배한다. 이병포장에서 지표수를 따라 

병원균이 이동해 들어오지 않도록 배수 리를 철

히 한다. 방제 약제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발생이 심한 포장은 토양 훈증제 처리

(Chloropicrin, Dazomet)를 하고 있으나(大谷 等, 

1992; Mila and Broadwell, 2007) 처리용 장비가 

필요하고 경제성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실용화 

되지 못하고 있다. 

 3.2.2  담배 기속썩음병(空胴病, Hollow stalk)

발생 황 : 담배 기속썩음병은 1914년 미국의 

스콘신 농업시험장의 Johnson에 의하여 보고되

었으며  세계 으로 산발 으로 발생이 보고되

고 있다(Lucas, 1975). 그러나 담배 생육기에 장마

철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황색종 담배 보다 

버어리종 담배에서 많이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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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大谷 등, 1992). 우리나라 버어리종 담배산지에

서는 가장 피해가 큰 병해로 조사되고 있으며 포

장에서 뿐만 아니라 수확 후 건조 에도 부패를 

발생시켜 피해를 다. 한 담배 재배 농가에서

는 이 병의 발생을 회피할 목 으로 수확시기를 

앞당겨 미숙엽을 따고 건하는 경우가 종종 있

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발병률은  황색종담

배 재배지에서는 0.6 %인데 비하여 버어리종 담배 

산지에서는 4.7～16.2 %로 높았다.

병원균 : 병원균(Pectobacterium carotovorum 

subsp. carotovorum)은 반 기성이며 균체의 모양

이 막 모양으로 크기는 0.5～0.8 x 1.5～3.0 ㎛ 

이며 균체 주 에 2～8개의 편모가 있는 그람음성

균이다.

병징  진단 : 담배의 지상부에 생긴 상처(순지

르기, 곁순따기 등)를 통해 침입한 병원균이 증식

하면서 펙틴분해효소를 분비하여 담배 식물체의 

유조직의 세포벽을 분해함으로써 세포를 와해시키

고 담배 기의 속이나 잎맥을 물 하게 썩게 된

다. 발병 후 강우를 동반한 흐린 날이 계속되면 

2～3 일 이내에 담배 체가 썩어 흘러내리고 심

한 악취를 내며 시간이 지나면 담배 기의 속이 

비게 되고 섬유질만 남게 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생육 온은 27～30 ℃이

며 최 온도는 0 ℃, 최고온도는 32～40 ℃ 이다. 

평균기온이 10 ℃이상일 때 강우가 계속되면 언제

나 발병 가능성이 있다. 이병식물의 잔해, 월동잡

  기주식물의 근권토양 는 15㎝이하의 심토 

등에서 월동 율이 높은 토양 염성 세균이며 부

분의 토양에서 검출된다(강 등 1989). 이 병원균은 

57속 120 여종에 이르는 범 한 식물에 무름병

을 일으킨다(Lucas, 1975). 건조한 날씨에서는 거

의 발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우와 한 계

가 있으며 장마기의 계속되는 강우와 고온이 발병

에 가장 합한 환경이 된다.

방제법 : 가을갈이와 갈이를 실시하여 심토를 

혹한  햇빛에 많이 노출시켜 토양  병원균의 

도가 감소하도록 한다. 밭에 남아 있는 기주  

담배식물체 잔해는 가능한 빨리 썩어 분해 되도록 

한다. 담배 재배시 질소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심  아는 맑은 날을 택하여 실시한다. 심 

기구는 살균 소독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아직까지 

개발된 항성 품종이 없으며 약제 방제법으로는 

심 후 장마가 오기 에 는 태풍이 지나고 발

병되기 에 연 1회에 한하여 농용 항생제 

(Streptomycin, Agrimycin)를 살포하도록 한다. 발

병이 이미 진 되었거나 강우 에는 약체처리를 

해도 방제효과를 기 할 수 없다. 

  3.2.3  모무늬병(角斑病, Angular leaf spot)과 

들불병(野火病, Wildfire)

발생 황 : 1917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발생이 보고된 이후  세계의 담배 재배지에서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1950년  항성 품종이 

보 된 이후 들불병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모무늬병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Shew and Lucas, 

1991). 재 우리나라의 버어리종 재배지에서는 거

의 발병되지 않고 있으며 황색종담배 산지  일

부 산간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모무늬병이 산발

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발생 조사 결과 황색종 담배 재배지의 평균 발병

주율은 1.5 % 다. 

병원균 : 들불병과 모무늬병은 각각 다른 병원균

으로 명명되어 왔으나 최근에 새로운 분류법에 의

해 Pseudomonas syringae pv. tabaci라는 하나의 

균으로 통합 명명되었다. 병원균(Pseudomonas 

syringae pv. tabaci)은 막 모양이고 1～6개의 단

극모 는 양극모를 가지고 있는 그람음성균이며 

녹색 형 색소를 분비하는 세균으로 크기는 0.5 x 

2～2.5 ㎛ 이다.

병징  진단 : 병원균이 담배 식물체의 기공, 수

공 는 상처를 통하여 침입하여 먼  수침상의 

반 이 생기고 이 반 이 차 괴사하면서 갈색이

나 흑색으로 변한다. 이런 병반이 생기는 것은 병

원균의 계통 에 타 톡신(Tabtoxin)이라는 독소

를 생성하여 침입한 담배 잎조직에 나타난 병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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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노란색의 무리가 생기는 것은 들불병이

라 한다. 같은 계통의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병원

균 침입에 의하여 부정형의 황갈색 모무늬 반 이 

생기는 것을 모무늬병이라고 하는데 심할 때는 병

반이 서로 융합되어 담뱃잎 조직이 탈락하고 더

기 같이 잎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월동하는 작물이나 잡

(냉이, 서양민들 , 마디풀속 등)의 근권토양에서 

생존하여 되고, 6월 이후 고온 다습한 환경이 

되면 담배의 기공을 통해서 병원균이 침입한다

(Shew and Lucas, 1991). 한 종자 표면에 부착

하여서도 월동하며 다음 해에 1차 염원이 되기

도 한다. 일반 으로 기온이 20 ℃ 이상 일 때 강

한 비바람이 지난 후에 발생하여 격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大谷, 1992). 담배 심기 이후에 강

우가 계속되어 습도가 높고 토양에 함수량이 많을 

때 발병에 합한 조건이 되며 같은 포장에서도 

질소시비가 많고 가리질 비료가 은 곳에서 발생

이 더욱 심하다(Shew and Lucas, 1991).

방제법 : 들불병과 모무늬병은 같은 병원균이므로 

방제법도 같다. 수확 후 포장정지를 빨리 하고 가

을갈이를 실시하여 월동처를 없애고 종자소독을 

한다. 이병식물체는 한데 모아 깊이 묻거나 완

히 썩도록 한다. 장마기 태풍이나 폭풍우 내습 후 

즉시 농용 항생제 (Agrimycin)를 1회에 한하여 담

배 식물체 면에 살포한다.

 3.3. 바이러스 병(Virus diseases)

담배 바이러스 병은  세계 으로 20 여종이 발

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TMV,  PVY, 

CMV 등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밖에

도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병이 발생되고 있을 것

으로 추측되나 피해가 조사되지 않고 있다.

  3.3.1 담배 모자이크병

        (Tobacco Mosaic Virus, TMV)

발생 황 : 19세기 후반 네덜란드의 Mayer가 감

염성이 있는 병으로 Mosaic이라고 부르면서 TMV

의 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899년 Sturgis

가 미국의 코네티컷 주에서 처음으로 담배에 

TMV의 발생을 보고하 다(Lucas, 1975). 우리나

라에서는 1917년 경기도 수원에서 모자이크병 발

생이 보고된 바 있으며 병징의 기술로 미루어 

TMV로 추정된다(中田와 瀧元, 1928). 

우리나라에서는 버어리종 담배 산지에 항성 품

종인 Burley 21 이 보 되면서 TMV의 발생을 오

늘까지 찾아볼 수 없다. 황색종 담배 산지에서도 

최근에 KF114  KF118 등의 항성 품종이 보

되면서 차 발병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재 TMV 의 발생은 재배 농민들의 선택하는 품

종의 항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병원체 :  Tobamovirus group에 속하는 병원체는 

가운데가 핵산(RNA)을 5 % 포함하고 주변 표면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大谷, 1992). 병원체의 

입자는 가운데가 빈 직선의 원통형 막 기 모양으

로 크기는 300 x 18 ㎚ 정도이다.

병징  진단 : 담배 잎의 잎맥을 따라 진한 녹색

과 엷은 녹색 는 황색을 띤 얼룩반  즉 모자이

크 모양의 무늬가 생기고 체가 기형이 되면서 

생장이 정체된다. 심하면 병반에 괴 가 생기고 

조직이 죽게 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기주범 는 가지과 작물

(고추, 토마토, 가지 등)과 잡  등을 포함하여 30

과 199종이다(Shew and Lucas, 1991). 담배 종자

에 의해서 염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나 고추나 

토마토에서는 TMV가 종자 염이 보고되어 있다. 

주로 묘상이나 포장 작업시 담배 재배자의 손에 

의해서 는 이병식물체와 건 식물체 간의 기계

인 에 의해서 염된다. 곤충에 의한 매개

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발병이 있었던 밭

에 남은 병든 식물체 잔해나 토양, 병든 담뱃잎으

로 만든 제품담배 등을 통해서도 염이 된다

(Gooding, Jr and Todd, 1976 : 大谷, 1992 : 

Blancard, 1999). 남부지방은 이식 기인 4월 하순

부터 발생이 시작되어 5월 하순～6월 순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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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기에 이른다.

방제법 : 이 병은 토양 염성이므로 발생되었던 

포장은 기주가 아닌 다른 작물로 윤작을 하거나 

항성 품종을 재배하도록 한다. 이병성 품종을 

재배할 때에는 이식시 분유 10 %액(분유 1kg+물 

10ℓ)에 이식 묘의 지상부를 담그거나 분무하여 

묘의 표면에 우유피막이 형성되도록 하는 우유처

리를 하여 이식한다. 

  3.3.2  감자바이러스 Y

         (Potato Virus Y, PVY)

발생 황 : 1931년 Smith가 Potato Virus Y로 명

명 보고하 으며  1953년경에는 유럽에서 심하게 

발생하 다. 그 이후  세계 담배재배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다(Lucas, 1975). 우리나라에서는 1974

년 이 에는 바이러스병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발

생을 조사한 기록이 없었으나 그 후 동정기술이 

도입되면서 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1980

년  반 이후 감자가 비닐피복에 의해 담배보다 

일  재배되면서 버어리종 담배산지에 PVY 엽맥 

괴 계통이 만연하여 피해가 컸으나 항성품종을 

육성 보 하면서부터  발생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황색종 담배 재배지에서는 10.4 % 정도

(2005-2007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

병원체 : 병원체는 Portyvirus group에 속하는 실

모양(絲狀)의 ssRNA 바이러스로 입자의 크기는 

730 x 11 ㎚이다. 

병징  진단 : PVY는 감자와 담배에서 병징의 

차이에 따라 PVY
O 계통(Common strain), PVYN계

통(Tobacco veinal necrosis strain), PVYC계통

(Stipple streak strain)   PVYO계통과 PVYN계통 

사이의 재조합 변이체 군 등으로 나  수 있다

(Boonham et al., 2002). 우리나라의 담배에서 발

생하는 PVY(감자바이러스Y)는 그 발병 증상에 따

라 엽맥녹 계통(PVY
O)과 엽맥괴 계통(PVYN)으

로 나 어진다. 그러나 최근 CORESTA(국제담배

과학자 력센터)의 공동연구 결과 우리나라에 발

생되는 엽맥괴 계통의 PVY는 재조합 변이체에 

속하는 PVYNTN계통인 것으로 밝 진 바 있다.  

엽맥녹 계통(PVYO)에 감염(感染)된 잎담배는 담

배 품종에 따라 다르나 개된 잎에 희미한 모자

이크 증상을 띠며 건 주에 비하여 생육에 뚜렷한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감염주는 건 주에 

비해 하 엽 쪽이 일  황화 되므로 성숙된 잎같

이 보여 일  수확하게 된다. 감염된 담배의 잎들

은 두께가 얇고 가뭄이 계속될 때에는 한낮에 

조(萎凋)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엽맥괴 계통에 

감염된 담배는 엽육  잎맥조직이 죽어 갈변(褐

變)되면서 잡아 늘인 것처럼 잎이 뒤쪽으로 오그

라들고 잎 체가 시들어 말라죽게 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이 바이러스는 가지과 

식물 부분이 기주로 알려져 있으며 잡 인 꽈

리, 소리쟁이 등 다년생 잡  와 감자에서 월동하

고, 특히 담배 밭 인근에 감자가 재배될 경우에는 

매개충인 진딧물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비 속 으

로 염되어 심한 피해를 가져온다. 국 으로 5

월 하순부터 발생이 시작되어 수확기까지 계속 

된다.

방제법 : 담배가 이식되기 에 담배 밭 주 에 

있는 기주식물을 제거한다. 감자밭 가까이에 담배

를 재배하지 않도록 하고 이병주는 발견 즉시 뽑

아내어 묻는다.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를 철 히 

하고 보 된 항성 품종을 재배한다. 

  3.3.3  오이모자이크병

         (Cucumber Mosaic Virus, CMV) 

발생 황 : CMV는  세계에 분포하는 식물바

이러스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 이 에는 기

록이 없으나 최근(2005-2007년)에는 매년 황색종

과 버어리종 담배 산지에 1 % 내외의 발병이 있

었다.

병원체 : Cucumovirus group에 속하는 CMV는 

ssRNA를 가진 구형 바이러스(Isomeric particles)

로 입자의 크기는 28 ㎚이다. 

병징  진단 : 오이모자이크병에 걸리면 잎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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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담녹색 는 담황색이 되며 녹색과 황색의 얼

룩 반 무늬 즉 모자이크 무늬가 생긴다. TMV는 

잎맥을 심으로 형성되는데 비하여 CMV는 잎맥

과 계없이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난다.  특히 새

로 나오는 잎에 증세가 심하여 엽폭이 좁아지고 

비틀어지는 등 여러 가지 기형이 나타나며 생육이 

억제된다. 한 병든 담배의 성숙한 잎에는 엽맥

을 따라 번개무늬 모양으로 갈색의 괴 병반('Oak 

leaf' symptom)이 나타나기도 한다.

병원균의 생리  생태 : 화본과를 제외한 40개 

과에 속하는 오이, 고추, 무, 배추 등의 채소작물

을 비롯한 191여종의 많은 식물에 병을 일으킬 수 

있다(Franki, et al., 1979). 한 다양한 기주에서 

분리되어 병징의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CMV 계

통이 존재한다(大谷, 1992). 다년생 잡 나 작물에

서 월동하고 자연 상태 하에서는 부분이 복숭

아, 벚나무 등의 꽃 에서 월동한 진딧물의 매개

로 담배에 염된다. 여러 가지 작물에서 종자 

염이 보고되어 있으나 담배에서는 종자 염이 보

고된 바 없다. 아직까지 항성 유 자원이 발견

되지 않아 항성 품종은 없다(Blancard, et al., 

1999).  

방제법 : 담배 밭 주변의 기주식물(주로 십자화과 

식물)을 제거하고 이병주는 발견 즉시 뽑아 흙속

에 묻거나 소각한다. 배추 무 고추 등이 재배되고 

있는 인근 포장을 포함해서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

를 철 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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