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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릅나무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소득 작목이다. 재배의 효율성 제고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두릅나무의 새순 수확 후 전정 시기 및 연차별 전정에 따른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두릅나무 새순 

수확 직후 6일 뒤부터 2주 간격으로 5회 전정하여 최적 시기를 판단하였다. 또한 전정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정식 후 

1년 차에 지상에서 30 cm 높이로 전정하였다. 정식 후 2년 차부터 전년도 발생한 가지를 10 cm 남기고 전정하였으며, 연

차별 새순 및 가지 발생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새순 수확 종료 후 6일이 지난 뒤 처음 전정한 두릅나무의 가지 수가 

다른 시기보다 1.3-2.1배 많았다. 새순 특성 또한 다른 시기보다 1.2-1.7배 우수하였으며, 전정이 빠를수록 품질이 좋은 많

은 양의 새순을 수확할 수 있었다. 연차별 두릅나무의 전정을 통하여 정식 후 2년 차부터 고품질의 새순(직경 약 1.5 cm, 

길이 약 16 cm)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새순 수확이 가능한 가지 발생을 유도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연차별 

전정을 통하여 새순 수확이 쉬운 150 cm 정도의 수고를 유지 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두릅나무의 전정 작업은 새순 수확 

후 6일 전후로 빠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전정하게 되면 매년 균일한 품질의 새순을 생산할 수 있고, 

본당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Abstract: Aralia elata (Miq.) SEEM is a deciduous shrub that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high-income forest produc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ultivation and increase income,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pruning period and annual 

pruning after harvesting Aralia elata shoots was analyzed. The optimal time was determined by pruning five times 

at 2-week intervals from 6 days after shoot harvesting. To investigate the pruning effect, pruning was performed at 

30 cm from the ground in the first year after planting. From the second year after planting, branches grown for 1 

year were pruned to 10 cm, and the annual shoots and branches were compared. Thenumber of first pruned branches 

after 6 days was 1.3-2.1 times higher after shoot harvesting than at other times, and the shoot characteristics were 

1.2-1.7 times better than those at other periods. The faster the pruning, the better the quality of the harvested shoots. 

Annual pruning produced high-quality shoots (approximately 1.5 cm in diameter and 16 cm in length) from the second 

year after planting, and it was possible to increase productivity by inducing generation of branches capable of harvesting 

shoots. Annual pruning also made it possible to maintain easy shoot harvesting at approximately150 cm. These results 

showed that it was efficient to perform Aralia elatapruning as early as approximately 6 days after shoot harvesting. 

Pruning enabled production ofuniform-quality shoots every year and increasedthe yield of the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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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두릅나무(Aralia elata (Miq.) SEEM.)는 두릅나무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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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낙엽관목으로 산기슭의 양지에 자라며, 한국, 일

본, 중국 및 러시아 등지에 분포한다(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 2018). 두릅나무의 새순인 ‘두릅’은 4~5월

경 줄기의 정아 혹은 측아에서 돋아나는 새순으로, 칼슘, 

철분 등 무기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A, B1, B2, C 

등이 골고루 함유된 건강 자연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에 따라 총생산량은 2015년 1,160톤에서 2020년 1,64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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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5배 증가하였으며, 총생산액은 2015년 112억 원에

서 2020년 208억 원으로 1.7배 증가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21). 두릅나무의 노지재배는 10아르당 300만 

원 이상 소득이 가능한 고소득 작물이다(Korea Forest 

Service, 2020).

두릅의 열매와 뿌리는 한방에서 위암, 당뇨병 치료와 소

화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피와 근피는 위장염, 관절염, 

부종, 위암, 당뇨병 치료에, 가시는 고혈압 치료에 이용됐

다(Rural Development Adminstration, 2018). 최근 두릅나

무 새순을 이용하여 항염 및 항 헬리코박터 효과(Lee and 

Lee, 2021), 지방세포 분화 및 중성지방 합성 억제 효과

(Choi et al., 2020), 간 보호기능(Xia et al., 2019), 항산화 

효과 및 알코올에 대한 간세포 보호 효과(Kwon et al., 

2018), 항고혈압 효과(Jin et al., 2017), 피부 각질형성세포

와 피부 섬유아세포에서의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 억제 효

과(Yang and Kwak, 2016) 등 효능 및 작용기작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두릅나무에 관한 연구는 품종 육성, 증식 및 재배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Choi(2014)는 줄기에 

가시가 적고 더뎅이병과 역병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강원지역의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특성검정과 지역 

적응성 검정을 거쳐 품질이 우수한 ‘대아’를 육성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2016)는 두릅나무 증식 방법 개발을 

통해 5월 중에 근삽을 실시하고, 근삽묘는 1 m2 당 36본을 

식재하였을 때 활착률이 79.6%로 우수하였고, 모래에 짚

을 피복하여 근삽하는 것이 활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두릅나무 재배 기술 개발을 위하여, Hong et al.(2004)은 

정식 초기에는 소식구보다 밀식구에서 수량이 높았지만, 

4년 차 이후부터 1 m × 50 cm (이랑 간격× 식재 간격)의 

수량이 높았으며, 재배지역마다의 토양환경(토성, 비옥도, 

경사 등)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재식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Park et al.(2004)은 두릅나무 ‘정강’의 정식 년차

(2-4년 차)별 새순(정아+측아) 수량은 연차별로 증가하였

으며, 여름에 수확한 새순은 2년생에서 가장 높음을 보고하

였다. 묘령이 높을수록 정아와 측아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

향이었지만, 여름 새순의 경우 4년생 이상의 묘령에서는 

수량이 매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Choi(2014)는 가시가 

적으며 더뎅이병과 역병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강

원지역의 우수 개체를 선발하여 특성검정과 근삽 증식 과

정을 거쳐 3 계통을 선발, 지역 적응시험을 실시하여 특성

이 우수한 ‘대아’를 육성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 

(2016)에서는 두릅나무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근삽은 

5월 14일경, 1 m2 당 6 × 6본으로 심었을 때 활착률이 79.6%

로 우수하였으며, 모래에 짚을 피복하여 근삽하는 것이 활

착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두릅나무를 비롯하여 새순을 수확하는 나무의 경

우 수량성 증대와 수확의 편의성을 위해 봄철에 전정하게 

되는데, Hong et al.(1996)은 두릅나무 전정 높이에 관하여, 

정식 1년 후 봄 지상부에서 30 cm 높이로 전정 후, 2년 

차에는 전년도 발생한 신초에서 10 cm 남기고 전정하는 

것이 수고를 낮추며 신초를 굵어지게 하여 새순의 크기와 

무게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주로 새순 수확을 위해 재배하는 음

나무는 매년 수확 직후 전년도에 자란 줄기를 잘라서 2-3

개의 가지를 유도함으로써 새순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Kim et al., 2013), 참죽나무는 지상 l–1.5 m 부위에서 주간

을 잘라줘 되도록 수고를 낮추고 곁가지가 많이 발생하도

록 재배되고 있다(Han, 2015). Kim et al.(2013)은 두릅나

무 새순의 수확 직후 전정하라고 제시하였으나, 정확한 전

정 시기와 이에 따른 새순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는 제시하

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새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정 시기를 결정하고, 전정에 따른 연차별 

생산성을 분석하여, 재배력 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두릅나무 재배 임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1. 전정 시기에 따른 가지 발생 및 새순 특성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시험포지에 정

식된 9년생 두릅나무 350본을 대상으로 우수한 품질의 새

순을 수확할 수 있는 전정 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새순 

수확 종료일인 4월 28일의 6일 뒤인 5월 4일부터 6월 29일

까지 2주 간격으로 5회 전정하였다. 가지 발생 조사는 생

장이 정지된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수고, 근원

경, 총 가지 수, 동아 아래(1 cm) 가지 직경, 1년생 가지 길이

를 측정하였다. 새순 특성 조사는 두릅나무 새순 수확기인 

4월에 전정 시기별로 30개씩 조사하였고, 조사항목은 새

순 길이, 직경, 무게, 잎 수, 엽병 길이, 새순 아래(1 cm) 가지

의 가시 수를 측정하였다.

 

2. 전정에 의한 새순 생산성 비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시험 포지에 

정식 된 5년생 두릅나무 334개체를 대상으로 전정에 의한 

새순 생산성을 비교하였다. 전정 시기는 정식 2년 차부터 

5월 초에 전정하였으며, 정식 후 1년 차의 5월 초에 지상

에서 30 cm 높이로 전정하였고, 2년 차부터 전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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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초에서 10 cm 남기고 전정하였다. 정식 후 1년 차부

터 4년 차까지 동아의 새순을 수확하였으며, 수확한 새순

은 새순 직경, 길이, 잎 수, 무게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정 후 생장이 멈춘 이듬해 1월에 가지 발생을 조사하였

으며, 수고, 근원경, 도장지의 가지 수, 동아 아래 직경, 

1년생 가지의 길이, 근맹아지의 동아 아래 직경, 1년생 가

지의 길이, 근맹아지 전정 후 가지 수, 동아 아래 직경, 

1년생 가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새순의 등급은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1-7호)에 제시된 두릅의 크기 

구분에 따라 ‘L’(새순 굵기: 1.5 cm 이상, 새순 길이 10~ 

15 cm), ‘M’(새순 굵기: 1.0~1.5 cm, 새순 길이 10~15 cm), 

‘S’(1.0 cm 미만, 10 cm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3. 통계분석

SPSS 통계분석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과 T-test 및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하였으며,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전정 시기에 따른 가지 발생 및 새순 특성

전정 시기에 따른 가지 발생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전정

한 원줄기의 근원경은 수확 직후 6일 경과 한 1차(5월 4일)

에 0.9 cm로 다른 시기보다 2배 이상 굵었으며, 수고는 

1차(5월 4일), 2차(5월 18일)에 75 cm 이상으로 다른 시기보

다 높았다. 총 가지 수는 1차(5월 4일)에 원줄기 하나당 

평균 2.7개의 가지가 발생하였으며, 전정 시기가 늦어질수

록 원줄기의 가지 발생은 줄어들었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동아 아래 가지 직경은 1차(5월 4일), 2차(5월 18일)에 

0.6 cm 이상으로 4차(6월 15일), 5차(6월 21일)보다 우수

하였으며, 가지 길이 또한 1차(5월 6일), 2차(5월 18일)에 

1년생 가지 길이가 60 cm 이상으로 3차(6월 1일), 4차(6월 

15일), 5차(6월 21일)보다 우수하였다.

전정 시기와 가지 발생 특성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2), 모든 가지 특성에서 99% 수준에서 부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여 전정 시기가 빠를수록 가지 발생이 우

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정 시기에 따른 새순 특성은 Table 3과 같다. 1차(5월 

4일)의 새순 특성은 길이 14.7 cm, 직경 1.2 cm로 2차(5월 

18일), 3차(6월 1일), 4차(6월 15일), 5차(6월 21일)보다 

1.2-1.7배 우수하였으며, 9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차를 

확인하였다. 새순의 잎 수는 1차(5월 4일), 2차(5월 18일) 

시기에 5.4개로 3차(6월 1일), 4차(6월 15일), 5차(6월 21

일)보다 많았다. 새순 아래 가지의 가시 수는 1차(5월 4일), 

2차(5월 18일)에서 45개 미만으로 3차(6월 1일), 4차(6월 

15일), 5차(6월 21일)보다 75% 적었다.

전정 시기에 따른 새순 특성을 상관분석 한 결과(Table 

4), 전정 시기와 새순 특성 사이에 99% 수준에서 부의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새순 아래 가지 가시 수는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새순 수확 후 전정 시기가 

빠를수록 새순 특성이 우수하였으며, 새순 아래 가지의 가

시 수는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순이나 과실을 수확하는 나무의 경우 수량성 증대와 

수확의 편의성을 위해 전정을 시행하게 되는데, 음나무는 

매년 수확 직후 전년도에 자란 줄기를 잘라서 2-3개의 가

지를 유도함으로써 새순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Kim et 

al., 2013), 참죽나무는 지상 l–1.5 m 부위에서 주간을 잘라

줘 되도록 수고를 낮추고 곁가지가 많이 발생하도록 재배

되고 있다(Han, 2015). Cheon et al.(2021)은 블루베리의 

수확 종료 후 하계전정이 빠를수록 신초 수가 많이 발생하

고, 생장이 좋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당해연도

 

Time of pruning(Month. Day)

1st (5.6) 2ed (5.18) 3th (6.1) 4th (6.15) 5th (6.21)

Diameter of root (cm) 0.9±0.3az 0.4±0.2b 0.6±0.1b 0.3±0.3b 0.3±0.3b

Tree height (cm) 94.6±26.7a 75.9±20.7a 28.0±.4b 20.8±8.4bc 21.6±8.7bc

Water 
sprout

No. of branch (ea) 2.7±1.5 2.1±1.5 1.5±0.7 1.7±1.0 1.3±0.6

Diameter (cm) 0.7±0.2ab 0.7±0.2ab 0.6±0.1abc 0.4±0.1bc 0.5±0.1bc

Length (cm) 63.7±39.0a 61.7±17.4a 17.0±5.6b 13.3±9.3b 9.9±7.9b

Root  
sprouts

Diameter (cm) 0.6±0.2ab 0.7±0.2ab 0.5±0.1bc 0.4±0.1bc 0.6

Length (cm) 50.1±28.2ab 32.0±26.7ab 17.5±6.0bc 14.3±13.0bc 21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Significant at p=0.05)

Table 1. Branching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ime of pr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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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pruning
Diameter
of root

Tree height No. of branch
Diameter of blanch 
under winter bud  

Time of pruning 1 -0.546**z -0.864** -0.399** -0.582**

Diameter of root 　 1 0.482** 0.406** 0.503**

Tree height 　 　 1 0.341** 0.704**

No. of branch 　 　 　 1 0.137

Diameter of blanch 
under winter bud 

　 　 　 　 1

z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2.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ime of pruning and branching characteristics.

Time of pruning(Month. Day)

1st (5.6) 2ed (5.18) 3th (6.1) 4th (6.15) 5th (6.21)

Length (cm) 14.7±1.3az 12.3±2.2b 9.0±3.0c 9.5±1.3c 1.2±2.2b

Diameter (cm) 1.2±0.2a 1.0±0.1b 0.7±0.1d 0.7±0.1d 0.9±0.1c

No. of leaves (ea) 5.4±0.7a 5.4±0.7a 4.0±0.7c 4.4±0.5b 4.4±0.6b

Weight (g) 11.2±3.6a 7.8±2.1b 2.7±1.7d 3.1±0.9d 5.3±1.8c

Length of petiole (cm) 6.2±0.9a 5.4±1.5a 3.6±1.4b 3.6±0.7b 5.4±1.3a

No. of thorn under 
the shoot (ea)

41.7±14.8b 44.5±15.0b 54.5±12.5a 57.3±12.8a 59.7±20.8a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Significant at p=0.05)

Table 3. Shoo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ime of pruning.

Time of 
pruning

Length of 
shoot

Diameter
of shoot

No. of shoot 
leaves

Weight
No. of thorn 

under the shoot

Time of pruning 1 -0.407**z -0.566** -0.478** -0.607** 0.412**

Length of shoot 1 0.697** 0.395** 0.791** -0.382**

Diameter of shoot 1 0.738** 0.935** -0.337**

No. of shoot leaves 1 0.681** -0.309**

Weight 1 -0.410**

No. of thorn under 
the shoot

1

z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4.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ime of pruning and shoot characteristics.

의 새순 수확 후 되도록 빨리 전정을 하는 것이 다음 연도

의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릅나

무의 경우에는 새순 수확 직후 6일 뒤에 전정하는 것이 

두릅나무 생장 및 고품질 새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2. 전정에 의한 연차별 새순 생산성 비교

전정에 의한 새순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식 후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동아의 새순 수 및 새순 특성, 가지 

발생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식 후 1년 차에는 정식 당시 묘목 상태가 우수한 두릅

나무에서 일부 수확할 수 있었다. 정식 후 2년 차에는 두릅

나무 1본당 수확량이 4.8개, 정식 3년에는 5.7개, 정식 4년

에는 8.0개로 증가하였다. Park et al.(2004)은 두릅나무 ‘정

강’의 전정에 따른 정식 연차(2-4년 차)별 봄 새순(정아+측

아) 수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식연차별 새순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정식 후 1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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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순 길이 및 직경 보다 정식 후 2-4년 차의 새순 길이

와 직경이 우수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단 정식 후 2년 차부터 추후 2년간 지속해서 직경

은 평균 1.5 cm, 길이는 평균 16 cm로 균일한 품질의 새순

이 생산됨으로 수확 후 가지 전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산물표준규격(산림청 고시 제2021-7호)

에 제시된 등급 구분의 ‘L’에 해당하는 새순 특성은 직경 

1.5 cm 이상이고, 식용 가능한 새순 길이는 15 cm 내외로, 

정식 후 2년 차에는 전체 수확량의 59.9%, 정식 후 3년 

차에는 65.5%, 정식 후 4년 차에는 48.0%가 ‘L’에 해당하

였다(Figure 1).

가지 발생은 새순 수확 후 5월 초에 일괄 전정한 후, 생

장이 정지된 1월에 조사하였다. 전정 후 수고는 매년 약 

152 cm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근원경은 정식 후 2년차에 

4.6±1.7 cm에서 매년 약 1.3배씩 증가하였다. 두릅나무 새

순 생산이 가능한 총 가지수는 정식 후 2년 차에 6.3개에

서 정식 후 4년 차 8.7개로 약 1.3배 증가하였다. 농촌진흥

청(2018)에서는 두릅나무 연차별 전정 효과로 정식 후 2년 

차에 수고는 156 cm, 본당 두릅나무 새순은 2.6개가 수확

되었다. 본 실험 결과 또한 전정에 따른 수고는 150 cm 

내외였다는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본당 수확량에서는 2.6

　

Year of planting

1 2 3 4

Wight of shoots of a tree(g) 107.4±53.6b 144.0±57.4a 158.8±59.3a

No. of shoots of a tree (ea) 4.8±2.0b 7.5±2.5a 8.0±3.1a

Shoot

Diameter (cm) 1.3±0.4b 1.6±0.2a 1.6±0.2a 1.4±0.2ab

Length (cm) 15.5±3.5b 14.1±2.1b 17.5±3.1a 18.0±3.5a

Number of leaves (ea) 3.9±0.8b 6.0±0.7a 5.5±0.9a 6.4±0.8a

Weight (g) 10.0±5.4b 22.5±7.9a 19.9±6.6a 21.1±8.2a

Branch

Diameter of root (cm) 4.6±1.7c 5.8±2.4b 8.3±3.1a 

Tree height (cm) 151.1±25.8 153.6±25.0 152.7±19.3 

Number of total branch of a tree(ea) 6.3±2.9b 9.3±4.1a 8.7±3.1a

Water sprout

Number of branch (ea) 2.9±1.5b 3.2±1.8b 4.2±2.2a 

Diameter of blanch under 
winter bud (cm)

1.3±0.3a 1.1±2.2b 13.4±1.9a

Length (cm) 108.6±36.8b 131.4±31.8a 135.7±19.2a

Root sprouts

Number of branch (ea) 4.5±3.1 1.4±3.0 1.4±2.3

Diameter of blanch under 
winter bud (mm)

12.0±2.5 8.1±2.9 11.1±2.1

Length of branch (cm) 106.3±32.0 69.5±28.9 114.2±25.3

Pruning of 
root sprouts

Number of branch for pruning (ea) 3.9±2.6 2.6±2.1

Number of branch (ea) 1.2±0.4 1.3±0.4

Diameter of blanch under 
winter bud (cm)

1.1±0.2 1.3±0.2

Length of branch (cm) 126.8±28.0 129.4±18.8

*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Significant at p=0.05)

Table 5. Characteristics of shoot and branches of A. elata in the 1st-4th year of plating.

Figure 1. Grading standard of shoots by harvest years.

‘L’ - shoot diameter : 1.5 cm or more, shoot length : 10 -
15 cm; ‘M’ - shoot diameter : 1.0-1.5 cm, shoot length : 10
- 15 cm; ‘S’ - shoot diameter : less than 1.0 cm, shoot length.:
less than –10 cm.



649두릅나무 전정에 따른 연차별 새순 생산성 비교

배 차이를 보였다.

두릅나무의 수확량, 새순 특성, 가지 발생 특성 간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6), 본당 수확량은 본당 새순 

수, 새순 길이, 새순 직경, 본당 가지 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으며, 본당 새순 수와 본당 가지 수 사이의 상관

계수가 0.719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릅나무 새순 수확 직후 

전정의 효과는 연차별로 균일한 고품질의 새순을 생산할 

수 있으며, 도장지 및 근맹아지의 발생을 유도하여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릅나무는 4 m 이상 

자라는 관목이지만 전정을 통하여 새순 생산이 쉬운 150 

cm 정도로 수고를 유지 시킬 수 있다. 정식 후 5년 차부터

는 전정과 함께 근맹아지의 수를 조절하여 새순 품질 및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향후 연차별 지속적인 특성검

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는 재배의 효율성 제고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두릅나무의 새순 수확 후 전정 시기 및 연차별 지속적인 

전정에 따른 연차별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2020년 두릅나

무 새순 수확 후 5월 6일부터 2주 간격으로 6회 전정하여 

최적 시기를 판단하였고, 2018년도 정식 후 1년 차부터 

전정하며 4년간 새순 및 가지 발생 특성을 비교하여 전정

의 효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새순 수확 종료 후 6일 뒤인 5월 4일에 전정한 

두릅나무의 가지의 수가 다른 시기보다 1.3-2.1배 많았으

며, 새순 특성 또한 다른 시기보다 1.2-1.7배 우수하였다. 

전정 시기와 근원경, 수고, 가지 발생, 동아 아래 가지 직

경, 새순의 특성 사이에 99% 수준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전정이 빠를수록 품질이 좋은 많은 양의 새순을 

수확할 수 있었다.

연차별 두릅나무의 전정으로 전정 후 2년 차에는 두릅

나무 1본당 수확량이 4.8개에서 정식 4년에 8.0개로 1.6배 

증가하였으며, 2년 차부터 고품질의 새순(직경 약 1.5 cm, 

길이 약 16 cm)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두릅나무 새순 

생산이 가능한 총 가짓수는 정식 후 2년 차에 6.3개에서 

정식 후 4년 차 8.7개로 약 1.3배 증가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두릅나무의 본당 수확량은 본당 새순 수, 새순 

길이, 새순 직경, 본당 가지 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

었으며, 본당 새순 수와 본당 가지 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71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정을 통하여 새순 수확이 

쉬운 150 cm 정도의 수고를 유지 시킬 수 있었다.

전정을 하게 되면 매년 균일한 품질의 새순을 생산할 

수 있고, 본당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정 작업은 

새순 수확 후 6 –20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다. 본 연구 결과는 두릅나무 재배 메뉴얼 제작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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