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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을 이용한 오이의 흰가루병 방제*
1)

이문행**․김 식***

Control of Powdery Mildew on Cucumber by Using

Oleic Acid in the Greenhouse

Lee, Moon-Haeng․Kim, Young-Shik

We experimented with the effect of oleic acid and its appropriate concentration to 
prevent powdery mildew eco-friendly in a cucumber greenhouse cultivation. 
‘Baekbongdadaki’ (Nongwoo Bio. co. Korea) was treated in the plastic greenhouse 
at Sangmyung University. We treated four levels of concentration of oleic acid, 
which were 0, 2000, 4000, 6000, and 8000 ppm. There were investigated diseased 
severity, diseased leaf area, control value, and pesticide injury. The degree of 
control values by oleic acid treatments was investigated at 3 days after treatment. 
The recurrence of powdery mildew was checked for 55 days. The day and night 
temperature in the greenhouse were controlled to 23 and 15℃ respectively. The 
humidity inside the greenhouse was not controlled to prevent outbreak of the 
disease.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oleic acid was very efficient to control 
powdery mildew. 2000 ppm of oleic acid was shown to be the most control 
efficiency without any pesticide injury. The recommended method to treat it was 
to spray three times every 3 weeks. 

Key words : disease occurrence, disease control value, pesticide injury, natural 
repellent

Ⅰ. 서    론

우리나라 시설원예 면적은 1990년 ~2000년  초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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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약화되었으나 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시설채

소의 총 재배면적은 245,251 ha이며, 과채류 면적은 56,480 ha로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오이의 면적은 과채류 면적의 10%를 점하고 있다. 시설채소 총 생산량 중에서 과채

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인 2,368,807 ton이며, 그 중 오이는 306,023 ton으로 약 12%를 

차지한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1).

현재 국내에 보고되어 있는 흰가루병균은 Blumeria, Golovinomyces, Erysiphe, Leveillula, 

Sphaerotheca, Phyllactinia 등 13속으로 매우 다양한 종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수목과 초본식물을 포함한 약 300여종 이상의 식물에서 흰가루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The Korea Society of Plant Pathology, 2009; Kwon 등, 2009; Lee 등, 2008; 

Shin, 2000). 오이를 포함한 박과류에 흰가루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Sphaerotheca fusca 

(Fr.) Blumer으로 알려져 있다(Shin, 2000; Kim 등, 2012). 오이에서 흰가루병이 발생했을 때, 

주당 병반 면적율이 20%에 이르면 경제적 손실이 시작되며, 병반 면적율이 50%를 넘으면 

약 35%의 수량감소가 발생한다(Beloanger 등, 1998; Verhaar 등, 1993; Kim 등, 2012). 

흰가루병은 시설재배에서 많이 발생하며, 병의 발생생태와 피해양상도 작물마다 달라서 

그 방제법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농가에서는 화학적 방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잦

은 살균제 처리에 따른 내성 발생이 문제로 두되고 있다. 흰가루병의 친환경 방제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난황유를 이용한 방제법이다. 난황유는 상추, 오이, 장미 등의 흰가루

병 방제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Jee 등, 2006a; Jee 등, 2006b; Jee, 

2008). 특히 살균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미와 오이의 경우, 난황유를 이용한 흰가루병 방

제율은 90%에 달하며, 작물의 생육과 수량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ee 등, 2005; Jee 

등, 2008). 난황유는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레시틴이 천연유화제 역할을 하여 식용유를 잘 

혼합시킨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되어, 거의 모든 작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난황유

는 계란과 식용유, 다른 천연오일 등으로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농가에서 사

용하기에는 조제의 불편과 적정 농도에 맞는 조제에 어려움이 있고, 자주 사용할 경우 작물

의 호흡과 생리작용을 방해하여 생장억제나 장해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Jee, 2008). 

최근 친환경 방제에 올레산을 이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등, 2011; Kim 등, 

2012a; Kim 등, 2012b; Kim 등, 2012c). 올레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올리브나 땅콩과 같은 

식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Untoro 등, 2006; Villarreal 등, 2007), 식용유의 주요 원료가 

되는 천연물이다. 따라서 물과 기름이 원료인 난황유와 유사한 성분이므로 방제효과는 유

사하면서, 조제과정이 필요치 않으므로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상된다. 

본 실험은 온실 내 오이재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흰가루병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방법으로 올레산의 사용에 한 효과와 올레산 처리 시 적정 농도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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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공시재료  재배

오이 흰가루병 방제실험은 2013년 9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0일까지 수행되었다. 공시

재료로는 시중에 판매되는 ‘백봉다다기(농우바이오, 한국)’를 구입하여 흰가루병 방제 검정

에 이용하였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벤로형 유리온실에서 육묘상토(튼튼이, 농우바이오)가 

담긴 40공 트레이에 종자를 1립씩 파종하고 주야온도 28/22℃에서 25일간 육묘하였다. 육

묘기간 중에는 1일 1회(오전 11시 30분) 급액 했으며, 비료는 시비하지 않았다. 정식 및 재

배는 세론농기술실용화센터의 플라스틱 온실에서 수행하였다. 본엽 1~2매 전개한 2013년 

10월 17일에 재식간격 0.3 m, 줄 간 간격 1.8 m로 정식하였다. 배지는 코이어 자루배지(코

코믹스, 서원양행)를 이용하였으며, 배양액은 야마자키 토마토배양액으로 급액하였다. 급액

방법은 타이머 제어법을 사용하였고, 1회 급액량 150 ml, 11회/일로 급액하였다. 또한 환경

자료의 수집을 위해 온실 내부에 온습도 센서와 데이터로거(HTR-20, 한스시스템, 한국)를 

각 5개씩 설치하여 주 1회 조사하였다.

2. 발병 유도  조사

흰가루병은 정식한 플라스틱 하우스에서 자연발생을 유도하였다. 정식 후 20일 후인 

2013년 11월 5일에 흰가루병의 발생이 조사되었다. 발병조사는 식물체 전체 면적당 병반 

면적율을 0%, 1-5%, 5.1-20%, 20.1-40%, 40.1% 이상의 5단계로 나누어 조사하는 국립농업과

학원 농약등록 약효 ․ 약해시험 세부지침에 기초하여, 0%, 1-5%, 5.1-10%, 10.1-15%, 15.1-20%, 

20.1-25%, 25.1-30%, 30.1-35%, 35.1-40%, 40.1% 이상의 10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3. 올 산 제조  처리

올레산의 조성과 조제방법은 Kim 등(2012b, 2012c)이 연구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올레

산 농도는 각각 2000 ppm, 4000 ppm, 6000 ppm, 8000 ppm으로 처리를 두었다. 올레산 혼합

액 제조는 물 10 L에 올레산을 각각 20, 40, 60, 80g과 동량의 유화제(Emasol O-120V, (주)

화왕, 일본, 순도 100%)를 첨가하였다. 올레산 혼합액의 제조순서는 소량의 따듯한 물에 올

레산과 유화제를 넣고 잘 저어서 섞어준 후, 나머지 물을 부어 목표하는 농도의 올레산 혼

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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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 산 혼합액 살포  조사

오이 흰가루병 방제를 위한 올레산 살포는 발병이 조사된 2013년 11월 5일부터 4가지 농

도처리별로 2일 간격으로 2회 처리하였다. 올레산 처리 후 3일 후부터 55일까지 방제효과 

및 재발생까지 소요기간은 농촌진흥청의 작물 병해충 조사방법과 기준에 따라 격일로 조

사하였다. 또한, 올레산 살포로 인한 약해피해도 조사하였다. 약해피해의 조사방법은 국립

농업과학원 농약등록 약효 ․ 약해시험 세부지침을 기초하여 20단계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

다. 방제가 계산은 국립농업과학원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수식 {1-(처리구의 발병률/ 조구

의 발병률)}×100에 입하여 계산하였다. 조사된 데이터는 사분위수 범위(IQR: Inter Quartile 

range)를 검사하여 오차범위 내의 값을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표현은 

시그마플롯 ver.10(Systat Software Inc., UK)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고찰

오이의 병 발생율 조사 및 방제. 2013년 10월 17일에 천안시 소재 세론농기술실용화센터

의 플라스틱하우스에 정식한 오이는 정식 20일 후에 흰가루병의 발병이 처음 조사되었으

며, 처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올레산 처리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Diseased severity of powdery mildew caused by Sphaerosheca fusca before treat-

ment in the cucumber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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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서 저온기에 흰가루병이 만연하는 이유는 시설 내 온습도 환경이 원인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05; Nam 등, 2012; Oh, 1997; Park과 Kim, 1993). 흰가루병원균은 

활물기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은 주간에는 포자가 퍼져나가

고,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야간에는 균사를 발생시키고 증식을 반복한다. 이 때문에 기

주식물은 흰가루병에 의해 광합성과 증산작용이 감소되고, 호흡은 증가되어 상품성과 수확

량이 감소된다(Nam 등, 2012). 본 실험에서도 시설 내 주야간 온도를 23/15℃로 제어하였으

나, 낮은 외기온도로 습도조절이 어려워서 흰가루병원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Fig. 2).

Fig. 2. Daily average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greenhouse

시설 내에 발생한 흰가루병을 방제하기 위해 4가지 농도의 올레산을 분무한 후, 방제효

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4가지 농도의 올레산을 2일 간격으로 2회 분무한 후의 

방제가는 모든 처리구에서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처리의 발병율은 올레산 

처리 전에는 53% 정도로 처리구와 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84.5%까지 확 되어 매

우 심각해졌다. 이에 비해 올레산 처리구는 육안으로 병반의 확인이 어려울정도로 방제효과

가 뛰어났으며, 무처리구와 올레산 처리구간의 병반면적율 차이는 매우 커졌다. 따라서 오

이의 흰가루병 방제에 올레산을 분무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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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several concentrations of oleic acid treatments on the control of pow-

dery mildew caused by Sphaerosheca fusca in the cucumber greenhouse

Treatmentsz
Diseased leaf area (%)y

Control value (%)
11/06 11/08 Mean

Control 82 87 84.5 -

2000 ppm 10  6  8.0  91.5cx

4000 ppm  9  4  6.5 95.2b

6000 ppm  8  3  5.5 97.4a

8000 ppm  8  2  5.0 98.1a

z Control treatment was not treated, 2000 ppm, 4000 ppm, 6000 ppm and 8000 ppm were treated each with 
certain concentration of oleic acid.

y Oleic acid were sprayed on cucumber plants two times (Nov. 5 and 7) and disease development was 
examined on after final treatments.

x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올레산을 처리한 경우 약해를 조사한 결과, 4000 ppm 이상의 농도에서 약해가 발생하였

다(Fig. 3). 약해의 정도와 발생범위는 농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2000 ppm 처리에

서는 약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Fig. 3. Pesticide injury (%) by oleic treatments according to oleic aci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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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 오이재배에서 흰가루병이 발생하면 올레산을 2000 ppm 농도로 2회 분

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2000 ppm의 경우 방제가가 90% 이

상으로 효과가 뛰어나며,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레산 혼합액을 처리한 후 24일

이 경과한 11월 29일에 흰가루병이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흰가루병의 재발생 방

지를 위해서는 3주 정도마다 1회씩 올레산을 분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오이의 흰가루병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올레산을 분무하는 것을 농가에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온실 내 오이재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흰가루병의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방법

으로 올레산의 사용에 한 효과와 올레산 처리 시 적정 농도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실험은 상명 학교 플라스틱 실험온실에서 ‘백봉다다기(농우바이오, 한국)’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오이의 흰가루병에 한 올레산의 처리효과와 적정농도 구명을 위한 실험은 

무처리구를 조구로 하고 올레산 2000 ppm, 4000 ppm, 6000 ppm, 8000 ppm을 각각 처리

하고 병피해도, 병반면적율, 방제가, 약해피해도 및 약해면적율을 조사하였다. 방제가는 처

리 3일 후에 조사했으며, 재발생 조사는 55일간 수행하였다. 시설 내 주야간 온도는 23/15 

℃로 조절하였고, 상 습도는 조절하지 않았다. 

오이의 흰가루병 방제에 올레산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화학적 방제를 체

할 수 있는 좋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판단되었다. 올레산은 2000 ppm 농도로 분무하는 것

이 방제가가 높으며, 약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흰가루병의 예방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해 3주에 1회씩 올레산을 분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병발생율, 방제가, 약해피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논문접수일 : 2014. 7. 10. 논문수정일 : 2014. 10. 13. 최종논문접수일 :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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