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섯은 분류학상으로 진균류에 위치하며, 대부분 담자균

류에 속하나 일부는 자낭균류에서도 볼 수 있다. 담자균류

에 속하는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은 봄·가을

활엽수 혹은 침엽수의 죽은 가지나 그루터기, 통나무 위에

군생하는 목재백색 부후성 버섯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표

고, 양송이, 큰 느타리(새송이)버섯과 함께 소비자들이 선

호하는식용버섯이다(박등, 2003).

느타리버섯은 자연계에서 버드나무, 뽕나무, 포플러, 호

두나무, 오리나무 등 활엽수의 줄기나 뿌리를 파괴하며

Cellulose, lignin, monosaccharide 등을 탄소원으로 이용

하는사물기생균으로 알려져 있다(조등, 1995). 자연속의

버섯을 원목으로 인공재배 하는 방법은 Flack(1917)가시

작하 고, Block 등(1958)에 의해 톱밥을 이용한 재배가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버섯재배는 원목 및 균상재배에서, 상자 및 봉

지재배 그리고 병재배로 변화하면서 현재는 봉지와 병재

배로 생력화되고 있는 추세로 년중 대량 생산 체계로 재배

되고 있어, 더 많은 톱밥배지 재료가 소요되지만 산림자원

의고갈에따른재료수급의어려움과그에따른가격의상

승으로재배농가는많은어려움에당면하고있다.

그러므로 버섯재배농가의 경 비절감에 관한 연구가 추

진하게 되어 농가부산물을 버섯 재배에 이용하는 연구

(Sivaprasan ＆ Kundaswanmy, 1981), 농산폐기물과 식

용 Oil을 이용한 자실체 형성과 균사체 배양시험(홍 등,

1992), 제지부산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자실체형성용 염

가배지 개발(조 등, 1995), 폐기물인 산패유, 사과 가공부

산물 등과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정 등, 1989; 조 등,

1995;1996 이등, 1994; 박등, 1992) 원목및톱밥을대체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병재배에서 톱밥과 미강

은 균일한 재료의 확보와 높은 가격때문에 재배농가에 어

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기타 농산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등

을 버섯배지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워지고있다(김, 1996; 경기도농기원, 1993).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부분 도로주변의 가로수로 버즘나

무(플라터너스)를 주로 많이 심어왔는데,  이 나무는 겨울

이나 봄에 수형을 잡거나 환경정리 등의 목적으로 매년 또

는 주기적으로 곁가지를 전정하여 주고, 전정된 가지는 폐

기하거나 땔감 및 톱밥를 제조한 후 토양에 넣어지고 있어

그 효용가치는 매우 적은 편이었다. 원래 버즘나무는 원산

지가 유럽 및 아시아 서부로 도심이나 주변지역의 가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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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platanus for Pleurotus ostreatus culture medium.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 growth of mycelial was the highest in the mixture medium of platanus sawdust 90% with rice bran 10% as of
12.8cm after 30days culture. The mycelia density of most of media were high exception of mixture medium, platanus tree
sawdust 60% with rice bran 40%. The total nitrogen, phosphate, and potassium contents in all mushroom media were
tended to decrease after oyster mushroom growth. In platanus sawdust 90% with rice bran 10%, total nitrogen,
potassium, calcium and magnesium content of fruit body were higher than other treatments, but phosphate content was
the highest in Douglas-fir sawdust 80% with rice bran 20% treatment as of 0.92%.

The mycelial culture period was ranged 26∼∼37 days according to different media, the mushroom yield of culture
medium with platanus tree sawdust 80% with rice bran 20% was increased 18% compare to control Douglas-fir sawdust
80% with rice bran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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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수, 녹음수로 주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낙엽활엽교

목으로 대기오염에 강하고 공기정화 능력이 큰 것으로 알

려져있다.  

버섯재배방법중최근에규모가점점확대되고있는병재

배는 톱밥을 주원료로 하고 양원인 각종 첨가제를 넣고

혼합하여 배지를 제조하여 재배 되는데,  그 동안 산림자원

의 훼손으로 배지자원이 고갈되어 앞으로는 수입배지에 더

욱 의존해야 할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도로주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프라타너스(버즘나

무)의 부산물인 전정가지를 느타리버섯 병재배 할 때 새로

운배지자원으로써활용가능성을검토하고져수행하 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에 보관되어

있는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중 춘추 2호를 사

용하 다.

균사생장속도 및 도조사는 프라타너스톱밥에 쌀겨 9 :

1, 8 : 2, 6 : 4의 부피비율(v/v)로 혼합한 것과 미송톱밥에

쌀겨 8 : 2(v/v)의 부피비로 혼합한 배지를 각각 시험관

(200×28mm)에 충진하고, 121℃에서 30분간 살균한 후

배지를 상온에 식힌 다음 PDA배지에서 배양된 균주(춘추

2호)를 접종하여 25℃의 항온기에서 10일 간격으로 조사

하 다.

균사 배양일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850cc PP병에 톱밥배

지에 쌀겨를 부피비율(v/v)로 8 : 2로 혼합하고 배지수분

함량을 65±2%정도 조절한 후 550∼600g정도 버섯병에

충진하 다. 그리고 고압살균기를 이용하여 121℃에서

90분 동안 멸균 시킨 후 PDA배지에서 자란 춘추2호 균사

절편을접종하여 25℃의암조건에서배양후조사하 다.

본 시험은 병재배(850cc PP병)방법으로 수행하 으며

배지재료별로 미송톱밥에 쌀겨를 부피비로 8:2(v/v)혼

합한 배지를 대조구로 하고, 늦겨울이나 봄철에 도로주변

에서 수집한 프라타너스(버즘나무)의 전정가지를 톱밥제

조기를 이용하여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고은 톱밥을 제조

한 후 프라타너스톱밥에 쌀겨를 9 : 1, 8 : 2, 6 : 4(v/v)

로 각각 혼합하여 배지를 조제한 다음, 혼합기에 각각의

혼합배지별로 물를 공급하면서 배지의 수분함량이 65±

2% 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혼합시켜준 후 입병기로 통

하는 컨베이어로 혼합배지를 이송하여 입병작업를 수행

하 다. 

입병된 각각의 배지는 대차를 이용하여 고압살균기에 넣

은 후 121℃에서 90분동안 고압살균한 후 접종기로 춘추

2호 균주를 접종하 다. 그리고 각각의 배지는 23℃±2의

배양실에서 균 배양을 완료한 후 배지표면에 수분을 공급

하여 원기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균 기 작업을 실시하고,

생육실온도 15℃로 5∼7일간 유지하여 자실체를 발생시

켰으며, 그 후 15℃에서 80∼85% 상태의 생육조건에서

자실체 특성 및 수량을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농진청,

1995)에의거조사하 다.

톱밥배지와 자실체의 성분분석은 토양 및 식물체분석법

(농진청, 2000)에준하여실시하 다. 

도로주변에서 채취한 프라타너스(버즘나무)의 전정가지

를 톱밥으로 제조한 후 쌀겨를 첨가하여 부피비 9 : 1, 8 :

2, 6 : 4(v/v), 대조구인 미송톱밥에 쌀겨 8:2(v/v)로 각각

혼합하여 배지를 제조한 후 처리별로 시험관(200×

28mm)에 넣은 후 춘추2호 균주를 접종하고 실리스토퍼

로 막아, 30일 동안 10일간격으로 균사생장량과 균사 도

를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다. 균사생장량은 대조구인 미

송톱밥+쌀겨(8 : 2)보다 프라타너스톱밥+쌀겨를 혼합한

모든배지에서 0.2∼2.0cm 더큰생장을 보 으나, 배지에

따른 균사 도는 가로수톱밥+쌀겨(6 : 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표 1. 배지재료별균사생장량 및균사 도

배지재료별 혼합비율(V/V)
균사생장량 (Cm)

균사 도
10일후 20일후 30일후

프라타너스톱밥+쌀겨 9 : 1 3.7 9.7 12.8 +++

" 8 : 2 3.5 8.7 12.4 +++

" 6 : 4 2.6 7.2 11.0 ++

미송톱밥+쌀겨 8 : 2 3.5 8.7 10.8 +++

※균사 도 : ++++ : 매우높음,  +++ : 높음, ++ : 보통



프라타너스톱밥과 미송톱밥에 각각 쌀겨를 혼합하여 배

지를만들고입병작업을한후생육전배지및자실체를모

두 수확한 다음 생육후의 배지별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표 2와같다. 

생육전과 후의 배지재료에 따른 무기성분은 표 2와 같이

T-N, P2O5, K2O함량은 모든 배지에서 생육 후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CaO 및 MgO함량은 프라타너스톱밥+쌀겨

9 : 1 및 8 : 2(v/v) 모두생육후증가하 다.

그러나 프라타너스톱밥+쌀겨(6 : 4) 및 미송톱밥+쌀겨

(8 : 2)는 생육 후 모두 무기성분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 모든 혼합 배지들의 pH 및 Fe함량은 생육 후 낮게

나타났다.

생육 후 배지재료별 자실체의 무기성분 함량은 표 3과 같

은데, 이들 중에서 프라타너스톱밥+쌀겨(9 : 1)는 T-N,

K2O, CaO, MgO함량이 다른 배지들 보다 높게 함유되어

있었으며, P2O5함량은 미송톱밥+쌀겨(8 : 2)에서 0.92%

로 가장 많은 함량을 보 다. 그러나 쌀겨가 많이 함유된

프라타너스톱밥+쌀겨(6 : 4)는 CaO를 제외한 다른 무기

성분 함량에서 가장 낮게 함유되어 있었다. Fe함량은 미송

톱밥+쌀겨(8 : 2)에서 가장 높게 함유되어프라타너스톱

밥+쌀겨(8 : 2)보다약 2.8배높은함량을나타내었다.

프라타너스및미송톱밥에쌀겨를각각부피비율로혼합

하여 병재배한 후 자실체의 특성 및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배지재료에 따라 각각 입병작업 및 고압살균

작업을 실시한 후 춘추2호 균주를 접종하고 25±2℃의 배

양실에서 균 배양일수를 조사한 결과, 프라타너스톱밥+쌀

겨(8 : 2)는 기타배지보다 가장 배양속도가 빨랐으며, 프

라타너스톱밥+쌀겨(6 : 4)는 37일로 가장 늦게 나타나 배

지재료별 큰 차이를 보 다. 그리고 배지별 자실체의 특성

에서 유효경수는 프라타너스톱밥+쌀겨(8 : 2)가 기타배

지 보다 1∼2.5개 더 많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병재배법

에서 20∼25개(경기도원, 2003)보다 적었고, 갓 크기는

프라타너스톱밥+쌀겨(8 : 2), 미송톱밥+쌀겨(8 : 2)에서

다른배지보다 컸으나 배지재료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대직경과 대길이는 모두 프라타너스톱밥+쌀겨(8 : 2)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프라타너스톱밥+쌀겨(9 : 1)

은 모두 작게 나타났다. 이상 결과는 춘추2호 느타리버섯

품종의 일반적인 자실체 특성보다 생육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생육실의 환경조건의 향으로 판단

되었다. 

자실체의 수량에서 프라타너스톱밥+쌀겨(9 : 1)를 제외

하고 모두 큰 유의성이 없었으며, 프라타너스톱밥+쌀겨(8

: 2)는 병당(850cc) 88.6g로 가장 많은 수량을 보 는데,

이것은 전 등(2006)의 느타리버섯 생육온도와 자실체의

45프라타너스전정가지톱밥을이용한느타리버섯의재배

표표 2. 배지재료별 생육전·후무기성분

구 분 pH
%

Fe(mg/ℓ)
T-N P2O5 K2O CaO MgO

프라타너스톱밥+쌀겨

(9 : 1)

생육전 5.6 0.88 1.26 0.65 0.83 0.40 204.5

생육후 4.9 0.67 0.46 0.52 0.86 0.43 64.1

프라타너스톱밥+쌀겨

(8 : 2)

생육전 5.7 1.06 0.46 0.84 0.70 0.53 199.0

생육후 4.8 0.84 0.11 0.78 0.84 0.64 83.9

프라타너스톱밥+쌀겨

(6 : 4)

생육전 5.7 1.54 0.53 1.27 0.57 0.85 202.3

생육후 4.9 0.95 2.04 0.99 0.54 0.66 86.4

미송톱밥+쌀겨

(8 : 2)

생육전 5.6 0.88 0.16 0.91 0.20 0.62 223.5

생육후 4.7 0.73 0.89 0.50 0.12 0.36 52.8

표표 3. 배지재료별 자실체의무기성분 비교

배지재료별
혼합비율

(V/V)

% Fe

(㎎/ℓ)T-N P2O5 K2O CaO MgO

프라타너스톱밥+쌀겨 9 : 1 5.27 0.46 2.34 0.02 0.37 91.2

프라타너스톱밥+쌀겨 8 : 2 5.04 0.46 2.23 0.01 0.30 77.1

프라타너스톱밥+쌀겨 6 : 4 4.03 0.11 2.00 0.01 0.26 142.5

미송톱밥+쌀겨 8 : 2 4.68 0.92 2.05 0.01 0.31 218.3



발생과 생장연구에서 생육온도 16.5℃에서 병당 128g 수

확한 것 보다 낮았으며, 지 등(2005)의 느타리 신품종 육

성 연구 결과에서 대조구로 사용된 춘추2호의 병당 수량

125.1∼140.2g 보다 훨씬 적은 수량을 보 다. 그러나 본

시험은 농림부산물인 프라타너스의 전정가지나 노령화된

프라타너스(버즘나무)를 느타리버섯 재배의 새로운 톱밥

자원으로 이용하여 산림 부존자원의 활용으로 농가 경

비 절감과 기존배지의 대체배지로 활용코져 수행하 다.

표 4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송톱밥+쌀겨(8

: 2)인 대조구 배지재료 보다 프라타너스톱밥+쌀겨(8 :

2) 배지는 유효경수, 대직경 및 대길이가 모두 길게 나타

나 병당(850cc) 88.6g 생산되어 18% 증수효과를 나타내

어, 앞으로 프라타너스톱밥은 느타리버섯 병재배시 배지

재료로서활용가능성을확인하 다.

도로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프라타너스(버즘나무)는 매년

늦겨울이나 이른 봄에 가지를 전정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땔감 등 활용가치가 적어 본 연구는 프라타너스의 전정가

지를 톱밥으로 제조하여 느타리버섯의 새로운 배지재료로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배지재료별 균사생장량은 프라

타너스톱밥+쌀겨(9 : 1)에서 30일간 배양할 때 12.8cm로

가장 많은 생장을 보 고, 프라타너스톱밥+쌀겨(6 : 4)를

제외한 기타배지들의 균사 도는 높게 나타났다. 생육

전·후의 배지재료별 무기성분중에서 T-N, P2O5, K2O함

량은 모든 배지에서 생육 후 감소 하는 경향이었다. 자실체

의 무기성분은 프라타너스톱밥+쌀겨(9 : 1)에서 T-N,

K2O, CaO, MgO함량은다른배지보다높았으나, P2O5함량

은 미송톱밥+쌀겨(8:2)에서 0.92%로 가장 많은 함량을

보 다. 그리고 균사배양일은 배지재료에 따라 26∼37일

로 큰 차이를 보 고, 프라타너스톱밥+쌀겨(8:2)는 대조

구인 미송톱밥+쌀겨(8:2)보다 유효경수, 대직경 및 대길

이가길어병당(850cc) 88.6g으로 18%증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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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 44.. 배지재료별자실체특성및수량

배지재료별
균사배양
일 수

유효경수
(개)

갓크기 (mm) 대직경
(mm)

대길이
(mm)

수량
(g/병)

수량지수
(%)가로 세로

프라타너스톱밥+쌀겨
(9 : 1)

29 15.5 32.7 36.1 6.9 39.3 68.3b 91

프라타너스톱밥+쌀겨
(8 : 2)

26 18.0 38.1 40.0 8.6 48.5 88.6a 118

프라타너스톱밥+쌀겨
(6 : 4)

37 16.5 33.4 38.4 7.7 44.4 78.1ab 104

미송톱밥+쌀겨
(8 : 2)

28 17.0 36.7 42.0 7.1 44.5 75.3ab 100

DMRT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