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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감자(Solanum tuberosum L.)는 가지과 작물로 중남미 대륙

의 안데스 산맥(해발고도 3,000 m) 지대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

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작물 중 하나인 감자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생산량이 367 MT으로 쌀, 밀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고 평균 재배면적은 17.7 백만 ㏊이다(FAO, 2021). 국내

에서 감자가 재배되는 면적은 2만 3,600 ㏊이며, 생산량은 55.3

만 MT으로 쌀 다음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 중요한 작물이다

(FAOSTAT, 2021).

우리나라에서는 햇감자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따라 

주작형인 봄재배 외에도 고랭지에서의 여름재배, 평난지 가을

재배와 함께 시설을 이용한 겨울시설재배 등으로 작형이 다양

하게 분화되어 각각 봄재배 63%, 여름재배 16%, 가을재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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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Korea, potatoes have served as a side dish, but their role as snacks, such as chips or French fries, has recently 

gained traction. While there is a high demand for processing potatoes, there remains a dearth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double cropping, particularly during autumn, on processing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different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s on growth, yield, and processing quality during autumn cultivation. 

Following spring planting, harvest was carried out four times: 70 days, 80 days, 90 days, and 100 days. Subsequently, autumn 

cultivation was carried out in Gangneung and Seocheon regions using these seed potatoes. Results showed an increase in 

above-ground emergence rate with shorter spring growing period. When seed potatoes with a spring cultivation period of 80 

and 90 days were grown in the autumn in the Gangneung region, the stem length was 47.2 to 48.9, which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treatments. However, stem number and leaf color (SPA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cultivation 

periods. The number of tubers, tuber weight, yield, and marketable yield did not vary significantly with cultivation periods 

but described clear cultivar dependent differences. The tuber weight of the Saebong cultivar in Gangneung and the Eunseon 

cultivar in Seocheon was superior. The starch content peaked at 7.9% when seed potatoes grown for 80 days in the spring 

were harvested after autumn cultivation in the Gangneung region,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eocheon 

region. Glucose content showed a clear difference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period, increasing with longer spring 

cultivation period during autumn cultivation. In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effect of the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on 

the growth, yield, and processing quality of tubers when cultivating potatoes in double-cropping,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period were insignificant, while cultivar-based disparities were pronounced. The Eunseon cultivar 

exhibited robust above-ground growth and yield, while the Saebong cultivar demonstrated excellent processing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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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겨울시설재배가 7%를 차지하고 있다(Cho et al., 2020; 

Park et al., 2019). 2기작용 감자 품종은 가을 서리가 늦은 남부

지방에서 6월 중순 수확한 감자를 8월 중하순경 다시 파종하기 

때문에 휴면기간이 50~60일 정도로 짧아야 하고, 가을철 재배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생육이 빠른 조생종이 유리하다

(Cho et al., 2012; Choi et al., 2021).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C 등 영양소가 풍부하여 

국내에서는 주로 반찬이나 부식으로 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칩이나 프렌치프라이 등 스낵이나 간식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Kwon et al., 2014). 감자는 품종 간의 특성 차이로 용도에 

따라 식용과 가공용으로 나뉘며, 현재 국내에서 식용품종으로

는 ‘수미(Superior)’, 가공용 품종으로는 ‘대서(Atlantic)’가 잘 

알려져 있다. 국산 품종 감자의 국내 가공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는 

‘새봉(Saebong)’, ‘은선(Eunsun)’, ‘금나루(Geumnaru)’ 등의 신

품종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et al., 2017).

감자의 가공 용도는 크게 냉동감자(French fry), 감자칩

(potato chip), 그리고 감자전분(potato starch)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 중 가공용 감자는 거의 전량이 

수입냉동감자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공품의 품

질향상을 위해서는 생감자 이용이 중요하다. 감자 가공품의 생

산이 확대되면서 가공이 가능한 좋은 품질의 감자 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원료의 생산 및 공급의 예측과 생산된 감

자의 저장이 적절치 못하여 가공용 생감자의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Park et al., 2003).

일반적으로 괴경의 성숙 정도는 괴경의 생리적, 형태적 특성

에 의해 결정된다(Rappaport and Wolf, 1969). 씨감자가 토양

에 심겨진 일정기간 후 형성된 괴경은 비대기에 이르러 초기에

는 주로 저장유조직의 분열에 의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

난 후에는 세포의 비대에 의하여 부피생장을 하게 된다(Reeve 

et al., 1973). 괴경의 성숙정도에 따라 괴경조직의 특성, 내부성

분 함량 및 생리적 활성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Franklin 

and Hamberg, 1980), 특히 수확시기를 달리했을 때는 그 정도 

차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Park et al., 1997).

감자 괴경을 이용하여 칩(chip)이나 프렌치 프라이(French 

fry) 등과 같은 가공제품 제조 시 제품의 상품성은 외관상 색깔, 

맛, 풍미, 질감 등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품질결정 요인들은 

건물률, 비중, 전분가 등으로 표현되는 괴경의 충실도와 당함량 

등에 의해 좌우된다. 이렇게 가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괴경의 

특성은 유전적인 요인과 재배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인 품종과 괴경의 성숙도는 가공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Jeong et al., 1993). 가공용 감자는 전분의 함량

이 높아야 가공 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감자 

괴경의 전분 함량이 많으면 건물중이 높고, 비중이 커지는데, 

건물 함량은 품종, 재배지역, 기후, 저장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

다(Cho et al., 2011; de Freitas et al., 2012). 

가공원료용 생감자를 사용하여 감자를 가공하는 것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봄에 수확한 감자를 2기작으로 특히 가을에 재배

하였을 때 가공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봄감자 재배기간을 달리한 씨감

자를 이용하여 가을에 재배하였을 때 감자의 생육과 수량 및 가

공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재배조건

본 연구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시험에

서 이용된 포장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시험포장

(37°50'09.9"N 128°52'11.5"E)과 충남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시험포장(36°10'17.3"N 126°34'26.3"E)이다. 시험 품종은 가

공용 2기작 품종인 ‘새봉’(Choi et al., 2021), ‘은선’(Cho et al., 

2017), ‘금나루’를 이용하였다(Table 1). 봄재배는 강릉 시험포

장에서 수행하였으며, 파종 일자는 2022년 3월 16일 이었고 수

확은 70일차, 80일차, 90일차, 100일차로 총 4번에 거쳐 하였

Table 1. Intrinsic and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potato cultivars ‘Saebong’, ‘Eunseon’, and ‘Geumnaru’ used in cultivation tests.

Cultivar Maturity Year

Disease Resistance

Usage
Dormancy

(days)

Specific

Gravity

Starch

(%)
Viscosity

Chip 

brightness

(1~100)

Late 

Blight

Potato 

virus Y

Saebong

Eunsun

Geumnaru

Early

Mid.

Early

2010

2016

2020

Mid.

Mid.

Mid.

Strong

Mid.

Mid.

Processing

Processing

Processing

50~60

60~70

60~70

1.087

1.076

1.082

15.4

13.1

14.4

Dry

Moist

Mid.

68

6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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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을재배는 각각 강릉과 서천에서 수행하였는데, 강릉은 

8월 17일에 파종해서 90일차인 11월 14일에 수확하였고, 서천

은 8월 22일에 파종하여 101일차인 11월 30일에 수확하였다

(Table 2).

봄재배는 고령지농업연구소의 대관령 망실 포장에서 생산된 

기본식물을 씨감자로 이용하였다. 씨감자는 저온저장고에서 

출고 한 뒤 적정 온도(15~18℃)와 습도(80~90%)를 유지한 그늘

(11~20 μmol m-2 S-1)에서 25일간 싹을 틔웠다(Chang et al., 

2020). 맹아가 5~10 ㎜ 가량 출현하였을 때 씨감자 절편 1개의 

무개가 30~40 g 내외가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면을 잘 아물게 

한 후 파종에 사용하였다. 가을재배는 봄재배에서 순차적으로 

수확된 30~60 g 크기의 통씨감자를 이용하였으며, 봄재배에서

와 같은 방식으로 싹을 틔워 파종하였다. 강릉 봄재배와 서천 가

을재배는 흑색 PE 필름으로 멀칭하였고(Choi and Jung, 2017), 

강릉 가을재배는 무멀칭으로 재배하였다. 이외 모든 재배관리

는 농촌진흥청 감자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RDA, 

2018).

지상부 생육 및 괴경 수량 조사

지상부 생육은 출현율(%), 경장(㎝/주), 경수(개/주), 엽색

(SPAD)을 조사하였는데, 가을재배 시 식물체 10주를 3반복으

로 측정하였다. 출현율은 지상으로 싹이 출현한 개수를 총 파종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경장은 파종 후 60일 차에 주경의 지면

에서 최상단절 끝까지 길이를 측정하였다. 경수는 수확 시 모서

에서 나온 줄기 수를 측정하였고, 엽색은 SPAD-502 chlorophyll 

meter (Minolta Co., Ltd, Japan)을 사용해 신초에서 2~3번째 

잎의 정중앙을 측정하였다.

봄재배 재배기간에 따른 가을재배 수량성을 알아보기 위해 

괴경수(개/주), 괴경중(g/주), 괴경수량(톤/㏊), 상서수량(톤/

㏊), 괴경수량분포 비율(%)을 감자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16)

에 의해 조사하였다. 주당 괴경수는 식물체 10주의 괴경을 3반

복으로 실험용 전자저울(AX2202KR/E, OHAUS Cor., USA)로 

무게를 측정하여 주당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괴경 수량은 주당 

생산된 괴경의 수를 활용하여 면적(㏊)당 총 수확량을 산출하였

다. 또한 상서수량을 알아보기 위해 총수량 중 80 g 이상의 상품

성 있는 건전한 괴경의 무게를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괴경수량

분포는 감자를 80 g 이하, 80~150 g, 150~250 g, 250 g 이상으

로 나누어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괴경 가공품질 조사

가을재배 감자의 가공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비중(Specific 

gravity), 건물률(%), 전분함량(%), Glucose (㎎∙100g-1) 함량, 

칩 색도(L value)를 조사하였다. 괴경의 비중은 최종 수확 시 

Kleinkopf et al. (1987)의 방법을 준용하여 공기중 괴경 무게를 

측정한 후 수중에서 무게를 측정하여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

다. “비중 = 공기중 무게 / (공기중 무게 – 수중 무게)”. 

건물률(%)은 잘게 썬 감자를 영하 80℃의 초저온냉동고에 24

시간 동안 보관한 후, 진공동결건조시스템(PVTFD 20R, Il Shin 

Co. Ltd., Korea)으로 건조시켜 건조 전 무게에 대한 건조 후 무

게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Chang et al., 2011). 

전분 함량(%)은 Huang et al. (201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감자를 흐르는 물에 씻고 껍질을 제거한 후 4등분해 

0.05% (w/v) 아황산수소소듐(sodium bisulfite) 용액에 10분간 

침지시켰다. 10분 후 용액과 감자를 믹서기에 충분히 갈아 150 

mesh 체에 걸러 전분유와 감자 부산물을 분리하였다. 체를 통

과한 전분유는 3,5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백색

Table 2. Growing area, sowing date, harvest date and mulching status according to potato cultivation type in 2022.

Cultivation type
Growing area 

(GPS)
Sowing date

Harvest date 

(day after sowing)
Mulching

Spring

Gangneung

(37°50'09.9"N 

128°52'11.5"E)

3. 16.
5.25.

(70 days)

6.7.

(80 days)

6.17.

(90 days)

6.27.

(100 days)
Black PE film

Autumn

Gangneung

(37°50'09.9"N 

128°52'11.5"E)

8. 17.
11. 14.

(90 days)
None

Seocheon

(36°10'17.3"N 

126°34'26.3"E)

8. 22.
11. 30.

(101 days)
Black P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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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분만이 얻어질 때까지 반복하였다. 백색의 전분을 45℃ 건

조 오븐(dry oven)에 넣고 48시간동안 건조시킨 후 그 무게를 

재어 전분 함량을 나타내었다.

Glucose 함량은 측정 범위가 10~600 ㎎/dL인 혈당측정기

(Accu-CHEK Guide, Sanmina Cor.)을 이용하여, 동일한 부위

에서 cork borer를 사용하여 직경 1.0 ㎝, 깊이 1.0 ㎝ 크기의 원

통형 감자 조직을 절취한 후, 즙액기로 즙을 짜내 당 함량을 산

출하였다. 감자 칩의 색도를 측정하기 위해 감자를 슬라이서

(shred knife)를 이용하여 1~2 ㎜ 두께로 잘라, 이를 180~190℃ 

식용유에서 기포가 거의 발생치 않을 때까지 튀긴 후 색차계

(Minolta Colorimeter CR-410, Japan)을 이용하여 color 표현 

시스템 중 Hunter L 값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은 봄재배 및 가을재배 시 처리구를 난괴법으로 배치

하였고, 처리구별로 각각 3반복으로 수행되었다. 처리에는 3개

의 품종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 분석은 SPSS v25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IBM, USA) 및 MS Excel (Micro-

soft,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 항목의 처리 

간 유의성 분석은 이원분산분석으로 평가하였다(p < 0.05).

결과 및 고찰

재배 환경 및 토양 특성

재배 시기, 지역 및 시험 수행기간 동안의 기온(℃), 습도(%), 

지온(℃), 토양수분함량(%), 일사량(MJ/㎡)은 Table 3에 나타

내었다. 봄재배는 강릉에서 3~6월에 수행하였고, 평균 온도와 

습도는 14.7℃, 50.3%였다. 평균 지온은 기온보다 1.5℃ 높았으

며, 토양수분함량은 8.4%로 감자의 적정 수분함량으로 알려진 

-25 kPa (18.5%)에 비해 다소 건조하였다(King et al., 2020). 

가을재배는 각각 강릉과 서천 지역에서 8~11월에 수행하였는

데, 평균온도 및 습도는 16.3~16.6℃, 47.3~49.9%로 비슷하였

다. 반면, 평균 지온과 토양수분함량은 서천이 강릉보다 각각 

3.1℃, 9.3% 높았다. 감자는 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않는 천근성 

작물로 토양수분의 작은 변화에도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감자 식물체의 생장과 발육은 토양수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Chang et al., 2018). 가을재배 시 지역

의 환경조건에 따라 감자의 생육 및 수량, 가공품질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토양의 토성과 이화학성 분석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재배 시기와 지역에 관계없이토성은 사양토(Sandy loam 

soil)로 모래가 50∼80% 비율을 지닌 배수성이 좋은 사토에 속

Table 3.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average temperature, average humidity, average ground temperature, soil moisture 

content and insolation by potato cultivation type in 2022.

Cultivation 

type

Growing 

area
Month

Average 

temperature

(℃)

Average

humidity

(%)

Average ground 

temperature

(℃)

Soil moisture 

content

(%)

Isolation

(MJ/㎡)

Spring Gangneung

March

April

May

June

 7.5

13.1

17.8

20.4

48.1

52.3

53.4

47.6

 7.4

13.9

18.7

21.0

 9.3

10.4

6.3

7.6

420.3

595.1

719.8

530.3

Mean 14.7 50.3 16.2 8.4 566.4

Autumn

Gangneung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21.7

19.7

13.6

11.3

46.3

46.8

46.8

49.4

23.3

20.4

13.7

10.2

19.1

16.6

16.0

12.9

417.0

474.1

330.8

299.6

Mean 16.6 47.3 16.9 16.2 380.4

Seocheon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22.5

22.1

14.6

10.4

48.7

50.1

49.9

50.2

27.5

26.4

18.8

12.4

27.1

28.8

26.1

21.0

438.5

485.5

414.5

296.5

Mean 16.3 49.9 20.0 25.5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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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RDA (2017)에 따르면 감자 재배에 적합한 이화학성 조

건은 pH가 5.5∼7.0이고, 유기물(Organic matter)은 20~30 g 

㎏-1, 인산(Av. P2O2)은 250∼350 ㎎ ㎏-1,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은 각각 0.5∼0.6 cmol+ ㎏-1, 4.5∼5.5 cmol+ ㎏-1, 

1.5∼2.0 cmol+ ㎏-1였다. 강릉 가을재배 토양의 pH는 6.6으로 

감자 재배기준에 적정하였고, 강릉 봄재배 및 서천 가을재배의 

pH는 7.3~4로 다소 높았다. 유기물 함량(Organic matter)의 경

우 가을재배에서 19.6∼29.7 g ㎏-1의 범위로 감자 재배에 적합

하였으나 강릉 봄재배에서는 11.7 g ㎏-1 로 다소 낮았다. 인산

(Av. P2O5)은 강릉 봄재배에서 306 ㎎ ㎏-1 으로 감자 재배에 적

정하였지만 가을재배에서는 620~1,532 ㎎ ㎏-1 로 함량이 2~4

배 높아 과시비된 경향이 있었다.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

(Mg) 함량은 서천 가을재배 토양에서 높았고, 강릉 봄∙가을재

배에서는 적정하거나 약간 높았다.

Table 4. Soil texture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according to potato cultivation type and growing area in 2022.

Cultivation type Growing area Soil texture
pH

(1:5)

EC

(ds/m)

O.M.

(g ㎏-1)

P2O5

(㎎ ㎏-1)

K Ca Mg Na

(cmol ㎏-1)

Spring Gangneung Sandy loam soil 7.4 1.4 11.7 306 0.7 4.5 1.8 0.2

Autumn
Gangneung Sandy loam soil 6.6 1.9 19.6 620 1.2 2.6 1.4 0.1

Seocheon Sandy loam soil 7.3 1.2 29.7 1,532 3.6 6.8 2.8 0.0

Table 5. Growth characteristics of potato leaf stems, stem length, number of stems, and leaf color during autumn cultivation 

according to the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by potato cultivars.

Cultivation

Period

(Spring)

Cultivar

Emergence rate

(%)

Stem length

(㎝/plant)

Stem number

(no./plant)

Leaf color

(SPAD)

GNz SC GN SC GN SC GN SC

7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98.9

100.0

100.0

93.9

100.0

97.6

37.7

39.5

51.0

39.0

48.3

39.5

1.0

1.7

1.7

1.3

2.8

1.5

35.3

25.7

32.8

51.1

39.9

49.2

Mean 99.6 97.2 42.7 42.3 1.4 1.9 31.3 46.7

8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97.8

100.0

98.9

97.5

97.5

95.8

45.3

50.2

51.3

38.8

47.3

39.3

1.2

1.2

1.3

1.3

3.3

1.5

34.9

28.4

35.0

52.7

38.9

49.0

Mean 98.9 96.9 48.9 41.8 1.2 2.1 32.8 46.9

9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91.1

98.9

90.6

94.2

96.7

97.5

45.2

46.2

50.3

41.8

53.5

39.2

1.0

1.8

1.0

1.0

2.5

1.2

35.8

27.0

34.5

50.3

43.0

48.2

Mean 93.5 96.1 47.2 44.8 1.3 1.6 32.5 47.1

10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73.9

100.0

93.9

87.5

95.0

92.5

37.7

44.5

36.2

38.3

54.8

45.5

1.0

1.3

1.2

1.3

1.8

1.3

37.4

28.0

35.7

51.0

40.9

49.7

Mean 89.3 91.7 39.4 46.2 1.2 1.5 33.7 47.2

Cultivation period

Cultivar

Cultivation period × Cultivar

 ***y

***

***

*

*

ns

*

ns

ns

ns

***

ns

ns

*

ns

ns

***

ns

ns

***

ns

ns

***

ns
zGN: Gangneung, SC: Seocheon.
y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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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부 생육 및 괴경 수량 특성

봄감자 재배기간에 따른 가을감자 지역 및 품종별 출현율(%), 

경장(㎝/주), 경수(개/주), 엽색(SPAD)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Fig. 1에 나타내었다. 가을재배 출현율은 봄재배 재배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봄재배 시 70일간 생육 후 수확

한 씨감자를 이용하여 강릉과 서천 지역에 파종하였을 때 출현율

이 각각 99.6%, 97.2%로 높았다. 이는 씨감자의 수확시기가 빠

를수록 괴경 내 휴면 타파가 빠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Sonnewald and Sonnewald, 2014), 토양 위로 감자 싹이 

먼저 올라온 것으로 판단된다. 경장은 80일 및 90일 재배 후 수확

한 봄감자를 강릉 지역에서 가을재배 하였을 때 47.2~48.9로 다

른 처리에 비해 컸다. 서천 지역에서의 경장은 재배기간에 따라

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품종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은선 품종의 경장이 47.3~54.8로 새봉, 금나루 품종에 비해 컸

다. 이는 지상부 생육량이 씨감자의 크기 및 서령 조건에 크게 영

향을 받지 않는다는 Chang et al. (2011)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

다. 재배기간에 따른 경수와 엽색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한

편, 품종별 차이는 뚜렷했는데, 경수는 은선 품종에서 많았고, 

70 days 80 days 90 days 100 days

Saebong

70 days 80 days 90 days 100 days

Eunsun

70 days 80 days 90 days 100 days

Geumnaru

Fig. 1. Plant growth by potato cultivars on the 60th day of autumn cultivation in the Gangneung region according to the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by potato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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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색은 새봉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짙었다.

Table 6과 Fig. 2는 봄감자 재배기간별 괴경의 특성(괴경수, 

괴경무게, 수량, 상서수량)을 조사한 결과이다. 재배기간에 따

라 괴경수, 괴경무게, 수량 및 상서수량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으며, 품종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수가 많아지

면 괴경무게가 줄어든다는 Wiersema (1989)의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처리 간 경수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괴경의 특성 또

한 같은 경향이라고 여겨진다. 괴경수의 경우 강릉과 서천 지역 

모두 은선 품종이 수량이 높았다. 특히 봄에 80일간 생육 후 수

확한 감자를 서천 지역에서 가을재배 했을 때, 은선 품종의 괴경

수가 주당 9.6개로 가장 많았다. 괴경 무게는 강릉에서는 새봉 

품종이, 서천에서는 은선 품종이 우수하였다. 봄에 100일간 재

배한 감자를 서천 지역에서 가을재배 후 수확 시 은선 품종의 괴

경중이 주당 718 g였다. 총 수량과 상서수량은 괴경 무게와 같은 

경향이었는데, 90일간 재배한 은선 품종을 서천 지역에서 가을

재배 했을 때, ㏊당 총 수량과 상서수량은 각각 41.5톤, 30.9톤

으로 다른 처리보다 높았다.

Table 7은 봄감자 재배기간별 괴경수량분포를 나타낸 표이

다. 처리 간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는 구간은 강릉 지역의 

80~150 g 이었으며, 90일간 재배한 봄감자를 강릉 지역에서 가

을재배 했을 때, 44.6%로 가장 높았다. 강릉 지역의 80 g 이하 

구간은 품종 간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는데, 금나루 품종의 비율

이 41.9~60.7%로 높았다. 서천 지역의 80~150 g 구간은 새봉 

품종이 11.9~21.7%로 은선, 금나루 품종에 비해 괴경분포비율

이 낮았다. 강릉 지역의 150~250 g 구간은 새봉 품종의 비율이 

21.9~39.3%로 높은 반면, 금나루 품종은 8.3~16.5%로 낮았다. 

250 g 이상은 강릉, 서천 지역에서 모두 새봉 품종의 비율이 높

았다.

Table 6. Tuber quantity characteristics such as number of tubers, tuber weight, total yield, and marketable yield during autumn 

cultivation according to the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by potato cultivars.

Cultivation

Period

(Spring)

Cultivar

Tuber number

(no./plant)

Tuber weight

(g/plant)

Total yield

(ton/㏊)

Marketable yieldz

(ton/㏊)

 GNy SC GN SC GN SC GN SC

7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6.3

7.6

6.7

5.0

9.4

6.5

483

484

331

435

847

536

24.1

24.2

16.5

21.7

42.3

26.8

16.4

14.9

 7.8

14.0

30.6

19.8

Mean 6.9 7.0 433 606 21.6 30.3 13.0 21.5

8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6.6

6.6

5.8

6.0

9.6

6.5

515

459

328

445

768

553

25.7

23.0

16.4

22.3

38.4

27.6

17.0

13.8

9.6

12.9

23.6

19.8

Mean 6.3 7.4 434 589 21.7 29.4 13.5 18.7

9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5.5

7.2

6.0

5.7

9.2

5.6

425

466

362

499

829

502

21.3

23.3

18.1

24.9

41.5

25.1

14.8

15.4

10.6

13.2

30.9

16.9

Mean 6.2 6.8 418 610 20.9 30.5 13.6 20.2

10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5.8

6.5

5.8

6.5

8.1

6.1

510

403

238

508

718

425

25.5

20.1

11.9

25.4

35.9

21.3

17.4

12.7

4.9

15.0

26.4

12.3

Mean 6.0 6.9 384 550 19.2 27.5 11.7 17.9

Cultivation period

Cultivar

Cultivation period × Cultivar

 nsx

*

ns

ns

***

ns

ns

**

ns

ns

***

ns

ns

**

ns

ns

***

ns

ns

**

ns

ns

***

ns
zMarketable yield : Yield of potatoes with a tuber weighing more than 81 g.
yGN: Gangneung, SC: Seocheon.
x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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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경 가공품질 특성

재배기간에 따른 괴경의 가공품질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비중(Specific gravity), 건물률(Dry matter content, %), 전분 

함량(starch content, %), Glucose 함량(㎎∙100g-1) 및 칩 색도

(L value)를 측정하였다(Table 8). 괴경 비중은 처리에 따른 유

의성이 강릉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서천 지역에서는 인

정되었다. 봄에 70일간 재배한 씨감자를 서천 지역에서 가을재

배 했을 때 1.077로 비중이 높았다. 품종에 따른 유의성은 두 지

역 모두 뚜렷했는데, 강릉 지역에서는 새봉 품종이, 서천 지역

에서는 금나루 품종의 비중이 높았다. 건물률은 처리에 의한 차

이는 인정되지 않았고, 품종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강릉 지역

에서는 새봉 품종이 19.0~19.6%으로 높았고, 서천 지역에서는 

금나루 품종이 20.2~20.8%로 높았다. 이는 건물률이 비중과 고

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한 Kleinkopf et al. (1987)의 연

구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전분 함량은 80일간 재배한 봄감자

를 강릉 지역에서 가을재배 후 수확 했을 때 7.9%로 함량이 높았

으며, 서천 지역에서는 처리에 의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새봉과 금나루 품종의 전분 함량이 높았으며, 은선 품종은 비교

70 days 80 days 90 days 100 days

Saebong

70 days 80 days 90 days 100 days

Eunsun

70 days 80 days 90 days 100 days

Geumnaru

Fig. 2. Quantity characteristics of potato tubers grown in autumn in the Gangneung region according to the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by cultivars (based on 3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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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함량이 낮았다. Glucose 함량은 재배기간에 따라 뚜렷한 차

이를 보였는데, 봄감자 재배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을재배 후 수

확한 감자의 Glucose 함량이 높아졌다. Kumar et al. (2004)와 

Struik et al. (1989)에 따르면 미숙한 덩이줄기는 당 함량이 높

고, 성숙할수록 당 함량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봄재배에서 일찍 

수확한 씨감자를 이용하여 가을에 재배하였을 때, 괴경 내 충실

도가 높아 당 함량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강릉 지역이 

서천 지역보다 당 함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서천의 평균 

지온 및 토양수분함량이 강릉보다 높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초

기 괴경 형성 및 비대에 유리하여 괴경 내 충실도가 높았을 것으

로 사료된다(King et al., 2020). 칩색도는 강릉 및 서천 지역 모

두 재배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L 값은 70~80일간 봄재배

한 씨감자를 서천 지역에서 가을재배 후 수확한 금나루 품종이 

67.5~67.6으로 높았다.

감자를 2기작으로 재배 시 봄감자 재배기간이 가을감자의 생

육, 수량 및 가공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재배

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품종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

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인 품종이 가공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했던 Jeong et al. (1993)의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다. 은선 품

종은 지상부 생육 및 수량이 뛰어났고, 가공품질은 새봉 품종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2기작 가공용 감자 재배에 적합한 품종은 

새봉 및 은선 품종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2기작 감자를 

이용하는 재배자 및 생감자를 가공원료로 이용하는 가공업체에

게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괴경 수

확 후 리컨디셔닝 등으로 가공품질의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  요

국내에서 감자는 주로 반찬이나 부식으로 이용해 왔지만 최근

에는 칩이나 프렌치프라이 등 스낵이나 간식으로 이용이 증가하

고 있다. 가공원료용 생감자를 사용하여 감자를 가공하는 것에 

Table 7.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autumn-grown tubers according to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by potato cultivars.

Cultivation

Period

(Spring)

Cultivar

Tuber yield distribution(%)

< 80 g 80~150 g 150~250 g 250 g <

 GNz SC GN SC GN SC GN SC

7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29.5

39.8

55.0

15.3

20.0

20.9

45.0

43.0

36.7

11.9

34.9

32.3

21.9

15.7

 8.3

37.9

35.3

38.6

3.7

1.5

0.0

34.9

 9.8

 8.2

Mean 41.4 18.7 41.6 26.4 15.3 37.3 1.7 17.6

8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26.5

45.1

45.3

18.6

26.2

20.2

29.7

36.9

38.3

19.1

23.6

31.6

34.7

18.0

16.5

21.1

34.4

36.6

9.1

0.0

0.0

41.2

15.8

11.6

Mean 39.0 21.7 35.0 24.8 23.1 30.7 3.0 22.9

9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23.1

34.3

41.9

20.6

15.2

26.2

41.3

47.2

45.2

21.7

26.7

31.1

26.1

18.4

12.9

25.4

35.9

34.8

9.5

0.0

0.0

32.4

22.2

 7.9

Mean 33.1 20.7 44.6 26.5 19.2 32.0 3.2 20.8

10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23.7

39.1

60.7

18.4

13.3

32.8

27.9

44.7

29.9

20.0

22.3

29.9

39.3

14.6

 9.4

20.4

31.0

26.1

9.2

1.6

0.0

41.2

33.4

11.2

Mean 41.1 21.5 34.2 24.1 21.1 25.8 3.6 28.6

Cultivation period

Cultivar

Cultivation period × Cultivar

 nsy

**

ns

ns

ns

ns

*

ns

ns

ns

**

ns

ns

**

ns

ns

ns

ns

ns

**

ns

ns

***

ns
zGN: Gangneung, SC: Seocheon.
y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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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는 높지만 감자를 2기작으로 특히 가을에 재배하였을 

때 가공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봄감자 재배기간을 달리하여 가을감자를 

재배하였을 때 생육과 수량 및 가공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

고자 수행하였다. 봄감자 파종 후 수확을 70일, 80일, 90일, 100

일 총 4번에 거쳐 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각각 강릉과 서천 지

역에서 가을재배를 수행하였다. 지상부 출현율은 봄감자 재배기

간이 짧은 씨감자를 가을재배 했을 때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경

장은 봄재배 기간이 80일 및 90일인 씨감자를 강릉 지역에서 가

을재배했을 때 47.2~48.9로 다른 처리에 비해 컸다. 재배기간에 

따른 경수와 엽색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수확시기에 따라 

괴경수, 괴경무게, 수량 및 상서수량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

며 품종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괴경 무게는 강릉에

서는 새봉 품종이, 서천에서는 은선 품종이 우수하였다. 전분 함

량은 봄에 80일간 재배한 씨감자를 강릉 지역에서 가을재배 했

을 때 7.9%로 함량이 높았으며, 서천 지역에서는 유의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Glucose 함량은 재배기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

였는데, 봄감자 재배기간이 긴 씨감자를 가을재배에 이용할 경

우 그 함량이 높아졌다. 감자를 2기작으로 재배 시 봄감자 재배

기간이 괴경의 생육, 수량 및 가공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

구한 결과, 재배기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품종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였다. 은선 품종은 가을재배 시 지상부 생육 및 수

량이 뛰어났고, 가공품질은 새봉 품종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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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ip processing quality such as specific gravity, dry matter content, starch content, glucose, and chip color of autumn-grown 

potatoes according to the spring potato cultivation period by potato cultivars.

Cultivation

Period

(Spring)

Cultivar
Specific gravity

Dry matter 

content (%)

Starch content 

(%)

Glucose

(㎎/100g-1)

Chip color

(L value)

GNz SC GN SC GN SC GN SC GN SC

7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1.076

1.068

1.073

1.078

1.069

1.084

19.6

17.3

19.2

21.2

17.3

20.7

8.04

7.11

7.70

7.44

6.47

8.43

74.6

158.6

91.0

 40.9

 39.3

 32.2

55.0

48.2

51.9

66.1

59.6

67.5

Mean 1.072 1.077 18.7 19.8 7.62 7.45 108.0  37.5 51.7 64.4

8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1.077

1.066

1.073

1.065

1.065

1.083

19.2

17.0

17.8

19.3

17.2

20.8

8.90

6.70

8.09

8.64

6.60

7.69

135.0

211.6

164.7

 45.6

 62.1

 31.2

52.1

45.4

47.3

55.0

52.7

67.6

Mean 1.072 1.071 18.0 19.1 7.90 7.64 170.4  46.3 48.3 58.4

9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1.078

1.066

1.070

1.063

1.062

1.083

19.5

16.2

17.4

18.5

16.5

20.6

7.61

6.44

7.07

8.22

5.89

8.18

150.9

201.7

256.3

171.8

 55.3

 29.4

53.4

45.4

48.9

55.7

53.9

61.1

Mean 1.071 1.070 17.7 18.5 7.04 7.43 203.0  85.5 49.2 56.9

100 days

Saebong

Eunsun

Geumnaru

1.075

1.067

1.068

1.078

1.062

1.082

19.0

16.5

17.3

19.1

15.8

20.2

7.66

7.18

7.79

8.82

5.75

8.93

237.2

197.4

239.8

193.1

116.2

 35.1

45.9

49.4

46.1

65.6

52.0

59.0

Mean 1.070 1.074 17.6 18.4 7.54 7.83 224.8 114.8 47.1 58.8

Cultivation period

Cultivar

Cultivation period × Cultivar

 nsy

***

ns

**

***

**

ns

***

ns

ns

***

ns

**

***

ns

ns

***

ns

***

***

***

***

***

***

ns

ns

ns

ns

**

ns
zGN: Gangneung, SC: Seocheon.
y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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