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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광원과 광도에 따른 참외의 묘소질 및 정식 후 생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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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eedling quality of korean melon and the growth after trans-

planting of korean melon nursed under the LED sources. LED sources were RB7 (Red:Blue=14:2), RB3

(Red:Blue=12:4) and Blue(B=16).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PPFD) was 50, 100 and 200µmol·m-2·s-1. The

lighting treatment was started after graft-taken and was applied for 20 days at 4 hours(05:30 and 07:30, 17:30 and

19:30) per day. Plant height and stem diameter of scion were longer and thicker under a high ratio of blue light con-

dition. Dry matter ratio and compactness were highest in RB3 compared to the other LED sources treatments. CO2

exchange rate increased 5.44µmolCO2·m
-2·s-1 under RB7 200µmol·m-2·s-1 and dropped to negative values under con-

trol. PPFD 200µmol·m-2·s-1 of RB3 resulted in the longest plant height by 132.3cm and flowering ratio also was the

highest by 75%. 

Additional key words : supplemental lighting,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

서 론

참외는 다른 과채류 작목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육묘

를 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전열온상을 만들어 자가육

묘를 하고 있으며, 토양전염성 병에 강한 호박을 대목으

로 이용하여 편엽합접 기술을 이용해 접목을 실시한다

(Lee et al., 2016). 참외는 접목활착 후 집게핀을 제거하

고 20일 정도 육묘 후 정식한다. 참외 월별 가격 동향을

보면 단경기인 봄철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후 5월 이

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여 7월 이후부터 완만한 하락세

를 보인다. 따라서 봄철 많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재

배농가들이 정식 시기를 11~12월로 앞당기는 추세이며,

육묘시 겨울철 재배 환경이 불량하여 양질의 묘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 과채류의 묘소질은 정식 후 생육과 수량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rkovic et al., 2000).

생육 특성이 우수한 묘는 활착 환경에 쉽게 적응하거나,

재배과정에서 관리 노력을 적게 투입하여도 과실 수량의

증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Kozai et al., 2000).

광은 다양한 환경요인 중에서 식물의 생육에 관여하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로써, 광합성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

일 뿐만 아니라, 광질과 광도가 식물의 생장과 발달에

중요한 신호 자극원의 역할을 담당한다(Wang et al.,

2009). 광은 광도, 광주기, 광질 등과 같은 몇 가지 형태

로 식물에 영향을 주는데, 이 중 광질은 파장이 다른 여

러 종류의 광선의 분포 비율로써 결정되며,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자외선과 근적외선 영역까지의 파장대가 식물

에게 민감하게 작용한다. 가시광선 파장영역에 속한 청

색파장과 적색파장은 엽록소에 의해 효과적으로 흡수되

어 광합성에 유용하게 이용된다(Carvalho et al., 2011).

자연광의 광도가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최저 광도인

광보상점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에 이를 보충해 주기 위

해 인공광원을 이용하며, 이러한 방법을 보광재배(supple-

mental lighting)라고 한다. 보광재배는 많은 전력과 설비

투자를 요하므로 육묘공장이나 식물공장 등에 국한되고

있다.

식물재배에 사용되는 인공광원 중에 발광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LED)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 시설작물의 보광 및 전조재배용으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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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밀폐형 식물생산시스템의 인공광원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LED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높은 에너지 전환율로 열

발생이 적어지면서 작물생산에 좀 더 효과적인 광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Son et al., 2012). LED가 다른 광원과

구분되는 특성은 소형으로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특정 파

장을 갖고 있는 LED의 조합으로 광질을 인위적으로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이다(Yeh and Chung, 2009).

국내 과채류 육묘 생산 과정에서 LED 조명을 이용한

연구는 수박 접목묘의 증발산과 활착 촉진(Kim and

Park, 2001; Kim and Lee, 2006), 폐쇄형 육묘 시설 내

에서 적색, 청색, 적청색 및 형광등 광원이 토마토와 오

이의 묘소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LED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Um et al., 2009), 폐쇄형 육묘 시스템 내에서 광량

및 플러그 트레이 규격에 따른 접수 및 대목의 생육 특

성(Jang et al., 2014), 인공광원 하에서 육묘된 파프리카

의 묘소질 향상과 정식 후 초기 생육에 미치는 LED의

조명 효과(Lee et al., 2012), 광질과 광도에 따른 고추

접목활착 효과(Jang et al., 2013)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참외 육묘 단계에서 접목 활착 후 묘소질의 향

상과 정식 후 초기 생육에 미치는 LED의 조명 효과에

관한 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참외 우량묘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참외 육묘시 적합한

LED 광질 및 광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재배환경

본 실험은 2014년 3월 14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세대단축 온

실에서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오복플러스꿀

참외(농우바이오, Korea)를 접수로 하고 에이스토좌 호

박(농우바이오, Korea)을 대목으로 하여 편엽합접을 실

시한 접목 활착 직후(집게핀 제거)의 모종을 사용하였다.

32공 연결트레이에 원예범용 상토(서울바이오, Korea)를

사용하였고, 수분 공급은 2~3일 간격으로 약대호스를 이

용하여 두상관수하였다. 재배시설 내 소형터널(폭 1.7m

× 높이 1.2m)을 설치하고 0.05mm 보온필름과 12온스

보온부직포로 일출 후와 일몰 전으로 개폐하였다. 야간

최저온도를 15oC로 유지하기 위해 전열선을 이용하여

가온하였다. 육묘 완료 후 2014년 4월 3일 단동형 비닐

하우스에 정식하였고,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길잡이 참외재배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2. 인공광원과 광처리

실험에 사용된 LED 광원(KLB-20, KAST engineering

Co. Ltd., Korea)은 적색광(665nm)과 청색광(445nm)이며,

1W 램프 소자를 RB7(R:B=14.:2), RB3(R:B=12:4),

B(B=16) 비율로 조절하여 1m 막대형태의 PCB (Printed

Circuit Board)기판에 부착하였다(Fig. 1). 광도는 참외 잎

의 선단부에 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50, 100, 200μmol·m-2·s-1로 맞추기 위해 LED 광원의 수

와 높이로 조절하였다. 광도는 휴대용 광도계(HD2101.2,

DELTA, Italy) 및 광합성유효방사(Photosynthetic Active

Radiation 400~700nm) 센서(LP471PAR, DELTA, Ital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광처리 기간은 접목 활착 후에서

정식 직전까지 20일(2014년 3월 14일~4월 3일)이며, 일

출(7:30) 전 2시간과 일몰(17:30) 후 2시간씩 하루에 총

4시간을 처리하는 일장연장법을 이용하였다. 대조구는

광 처리를 하지 않았다. 모든 처리구는 낮에는 자연광이

투과되도록 하였으며, 광 처리를 할 때는 칸막이를 이용

하여 광의 간섭을 차단하였다.

3. 생육조사

참외 접목묘의 묘소질 조사 시기는 광 처리 후 20일

이며, 각 처리별 20주씩 조사하였고, 접수, 대목 및 뿌리

Fig. 1. Relative spectral distribution of RB7(R:B=14:2) LED (A), RB3(R:B=12:4) LED (B), and B(B=16) LED (C) used in this study.
The peak wavelengths of blue and red lights were 445mm and 665n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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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접수 및 대목직경, 엽수, 엽장, 엽폭, 엽면적을 조

사하였다. 엽면적은 완전 전개한 잎(1cm 이상)을 채취하

여 엽면적 측정기(SI700, SKYE, UK)로 측정하였다. 지

상부(접수 및 대목)와 지하부의 생체중, 건물중, 건물률,

T/R률(지상부 건물중/지하부 건물중), 조직의 충실도(건

물중/지상부 길이)를 조사하였다. 정식 후 생육은 20일경

초장(자만 지제부에서 최장 덩굴의 길이), 엽수, 엽장,

엽폭을 20주씩 조사하였다. 개화율은 암꽃이 50% 이상

개화한 것을 기준으로 30일경에 조사하였다.

4. 엽록소 함량 분석

엽록소 함량은 육묘 20일 후 대목의 떡잎을 제외한

참외 잎을 동결건조한 후 건물 0.1g을 채취하여 acetone

80% 용액 50mL로 마쇄하여 여과지(No.2, Whatman,

UK)를 통과한 용액을 분석하였다. 추출액은 UV/VIS

Spectrophotometer (UV-2001,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642.5, 66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chlorophyll a와 b

의 함량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mg·g-1

dry wt.로 표시하였다(RDA, 2012).

Chlorophyll a = 9.93 A660 – 0.777 B642.5

Chlorophyll b = 17.6 A660 – 2.81 B642.5

Total chlorophyll = 7.12 A660 – 16.8 B642.5

5. 광합성률 측정

보광 육묘시 광합성률을 알아보기 위해 정식 직전 17시

30분경에 완전 전개한 잎을 각 처리별 3주씩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LI6400, LI-COR Inc., USA)로 조사하였다. 조건은

clear chamber (자연광)를 이용하였고, CO2 농도 400ppm, 온

도 25oC, 유속 500μmol·s-1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6.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9. 1, SAS Inc., USA)을 이용하여 Duncan

다중검정(DMRT, P≤0.05)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접수 길이는 청색광(B) 단독으로 처리시 다른 광원들

에 비해 길어지는 경향이었고, 광도가 높아질수록 대체

적으로 길어졌다. 접수와 대목의 줄기 직경은 RB3

200μmol·m-2·s-1 처리구에서 4.97mm와 6.77mm로 가장

굵었다. 그러나 대목 및 뿌리 길이는 처리 간에 유의성

이 없었다(Table 1). Heo et al.(2002) 연구에서 청색광

아래에서 자란 메리골드 유묘의 줄기가 신장되었고,

Azad et al.(2011)의 고추 및 Hirai et al.(2006)의 가지와

상추 유묘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참외 잎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Table 2), 광도가 높을

수록 엽수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B 처리구에서는

200μmol·m-2·s-1에서 오히려 8.8매로 감소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RB3 및 B 처리구에서는 광도가 높을수록 길어

지는 경향이었으나, RB7 200μmol·m-2·s-1에서는 8.63cm

와 8.75cm로 짧아졌다. 엽형은 광질과 광도에 상관없이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성이 없었다. B 100μmol·m-2·s-1 처

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엽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엽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형태형성 조절

에는 일정량의 청색광과 적색광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Britz and Sager, 1990; Hoenecke et al., 1992), 적색광

은 식물체의 광합성에 관여하고, 청색광은 식물체 잎의

형태적인 건전한 생장에 필요하다고 하였다(Okamoto et

al., 1996). 참외의 경우 광질과 광도 모두 복합적으로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korean melon seedlings measured on 20 days under the LEDs.

Light
source

PPFD
(µmol·m-2·s-1)

Scion length
(cm)

Rootstock length
(cm)

Root length
(cm)

Scion stem
diameter

(mm)

Rootstock stem
diameter

(mm)

RB7

50 19.6 ez 3.9 a 22.5 a 4.85 ab 6.43 abcd

100 20.7 cde 4.2 a 21.6 a 4.90 ab 6.40 bcd

200 19.9 e 4.0 a 21.8 a 4.83 ab 6.50 abcd

RB3

50 20.5 de 4.0 a 22.4 a 4.81 ab 6.25 d

100 21.6 cd 4.0 a 20.0 a 4.79 abc 6.47 abcd

200 23.5 ab 3.7 a 23.0 a 4.97 a 6.77 a

B

50 22.2 bc 4.2 a 21.7 a 4.54 c 6.63 abc

100 24.2 a 3.8 a 21.2 a 4.78 abc 6.72 ab 

200 24.4 a 3.9 a 22.7 a 4.93 a 6.55 abcd 

Control 0 21.1 cde 3.6 a 21.3 a 4.64 bc 6.35 cd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Ρ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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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은 참외 묘의 생체중과 조직의 충실도 등을 조

사한 것으로 접수와 대목을 포함한 지상부의 생체중은

B 100μmol·m-2·s-1에서 17.6g으로 가장 무거웠고 다음으

로 RB3 200μmol·m-2·s-1이 16.6g으로 무거웠다. 청색광

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상부의 생체중은 증가하는 경향

이었으나, 지하부의 생체중은 청색광의 비율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광량이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지하

부의 생육은 광 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LED

광원을 처리한 것이 더욱 왕성하였다.

지상부의 건물중은 RB3 200μmol·m-2·s-1이 1.3g으로

가장 무거웠고, 건물률 또한 7.73%로 높은 비율을 유지

하였다. 100μmol·m-2·s-1 이하의 광도에서는 광원에 상관

없이 무처리보다 낮은 건물중과 건물률을 나타내었다.

지하부의 건물중은 모든 광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무거웠

고 청색광 단일처리보다 적청색 혼합광원이 건물률을 높

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Um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오이 묘의 경우 청색광 처리구에서 뿌리의 생장량이 가

장 적었고,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일몰 후 적

색광을 처리하였을 때 오이와 토마토 유묘의 뿌리 생육

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참외도 다른 과

채류 작물과 같이 청색광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보다

적색광을 섞어 처리하였을 때 광합성 효율이 높아져서

생육이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과채류 묘의 품질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

물중 비율을 의미하는 T/R률과 전체 건물중에 지상부의

Table 2. Leaf characteristics of korean melon seedlings measured on 20 days under the LEDs. 

Light
source

PPFD
(µmol·m-2·s-1)

No. of leaves
(ea)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Leaf shape
indexz

Leaf area
(cm2)

RB7

50  9.3 by 8.35 e 8.66 d 0.96 a 194.8 b

100  9.7 ab 9.00 abcd 9.25 abc 0.97 a 205.4 b

200  9.8 ab 8.63 cde 8.75 cd 0.99 a 187.6 b

RB3

50  9.0 b 8.52 de 8.88 cd 0.97 a 179.8 b

100  9.2 b 9.15 abc 9.35 ab 0.98 a 204.2 b

200 10.8 a 9.45 a 9.61 a 0.98 a 213.2 b

B

50  9.0 b 8.79 bcde 8.93 bcd 0.99 a 197.7 b

100 10.8 a 9.23 ab 9.44 ab 0.98 a 250.1 a

200  8.8 b 9.23 ab 9.48 a 0.97 a 215.4 b

Control 0  9.7 ab 8.77 bcde 9.11 abcd 0.96 a 195.0 b

zLeaf length divided by leaf width.
y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Ρ = 0.05.

Table 3. Dry matter and compactness of korean melon seedlings measured on 20 days under the LEDs.

Light
source

PPFD
(µmol·m-2·s-1)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g/plant) Dry matter (%)
T/R
ratio

Compact-
nessz

(mg·cm-1)Top Root Top Root Top Root

RB7

50 13.9 dey 4.1 a 0.98 d 0.244 abc 6.99 de 5.93 b 4.0 e 51.5 bc

100 14.4 cde 4.2 a 1.05 cd 0.246 abc 7.26 bcd 5.88 bc 4.3 d 51.7 abc

200 14.6 cde 4.5 a 1.10 bcd 0.275 a 7.48 abc 6.09 b 4.0 e 57.3 a

RB3

50 13.4 e 3.6 b 1.01 d 0.232 c 7.52 b 6.41 a 4.4 d 50.4 c

100 15.8 bc 4.4 a 1.13 bcd 0.269 ab 7.10 cde 6.03 b 4.2 de 54.4 abc

200 16.6 ab 4.3 a 1.30 a 0.263 abc 7.73 a 6.12 b 4.9 c 56.8 ab

B

50 14.3 cde 3.6 b 0.99 d 0.189 d 6.84 e 5.25 e 5.3 b 44.2 d

100 17.6 a 4.2 a 1.24 ab 0.239 bc 7.04 de 5.67 cd 5.2 b 52.8 abc

200 15.5 bcd 4.1 a 1.21 abc 0.245 abc 7.79 a 6.03 b 4.9 c 51.1 bc

Control 0 14.7 cde 3.4 b 1.12 bcd 0.193 d 7.56 ab 5.53 d 5.8 a 52.5 abc

zCompactness is the values of the dry weight divided by the plug height.
y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Ρ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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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나눈 값으로 조직충실도를 나타내는데(Park et

al., 1996; Zhang et al., 2003) T/R율이 낮을수록 조직충

실도가 높을수록 묘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T/R률

은 지하부의 감소로 인해 대조구가 5.8로 가장 높았고,

청색광의 비율이 낮을수록 T/R률이 낮아지는 경향이었

다. 참외의 유묘는 정식 후 저온 저일조의 불량환경 하

에서 생존해야하기 때문에 조직충실도가 무거워야 이식

몸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의 충실도는 RB3과

RB7의 200μmol·m-2·s-1처리구에서 56.8과 57.3으로 대조

구에 비해 8.2%와 9.1%로 향상되었다.

광질은 식물의 신초 신장, 잎의 형태 등의 생장 및 형

태형성 그리고 엽록소 함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

다(Wongnok et al., 2008). 청색광은 엽록소 합성에 중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Senger, 1982), 기공개폐, 효

소합성, 광합성률에도 영향을 미친다(Tibbitts et al.,

1983). Son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청색광을 포함한

광원에서 엽록소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전의 연구결과에서도 청색광에서 자란 오

이, 상추, 시금치, 고추 등 다수의 작물에서 엽록소 함량

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Azad et al., 2011;

Hogewoning et al., 2010; Johkan et al., 2010). 그러나

Kim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임파첸스의 생장에 LED

광질과 보광시간에 따른 엽록소 함량을 조사해보니 적색

광, 청색광 및 혼합광보다 대조구에 엽록소 함량이 더 높

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 엽록소 함량(Fig. 2)도

대조구에서 4.0mg·g-1 dry wt.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 처리구에서 엽록소 함량이 더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광 처리구 간의 비교에서 청색광이 엽록소 함

량이 영향을 미치는 듯 했으나 명확한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Hogewoning et al. (2007)은 LED 광원의 파장에 따라

서 광합성률이 달라지며 670nm 파장대에서 가장 유효하

다고 하였고, Choi et al. (2003) 또한 청색광보다 적색광

에서 광합성률이 높다고 하였다. Jeong et al. (2014)의 연

Fig. 2. Chlorophyll content of korean melon seedlings plant measured on 20 days under the LEDs and non-treatment. 

Fig. 3. CO2 exchange rate of korean melon seedlings measured on 20 days under the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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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절화용 국화 보광재배에서 청색광의 단색광원보다는

적청색 혼합광원에서 광합성량이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본 연

구 결과에서도 RB7 200μmol·m-2·s-1이 5.44μmolCO2·m
-2·s-1로 광

합성률이 가장 높았고, 적색광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광합성

률도 높아지는 경향이었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참외 보광 육묘시 대조구는 일몰 전 야

간 보온을 위해 터널용 보온덮개가 덮혀져 암상태이므로

광합성량이 -0.12μmolCO2·m
-2·s-1로 호흡 상태였지만 광

처리구에서는 광도가 50μmol·m-2·s-1에서도 광보상점 이

상의 광합성률을 나타내었고 광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률도 증가하였다.

보광육묘 처리한 모종을 단동형 비닐하우스에 정식 후

20일경 조사한 결과(Table 4), RB3 200μmol·m-2·s-1 처리

구의 초장이 132.3cm로 가장 길었고, 마디수가 22.7개로

가장 많았으며, 엽장과 엽폭 또한 가장 넓었다. 엽수, 건

물률, 조직충실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식 초기에 충분

한 엽면적 확보와 뿌리 활착으로 인해 지상부 생육이

왕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식 후 30일경 개화율을 조사한 결과(Fig. 4) 초기 생육

이 가장 왕성했던 RB3 200μmol·m-2·s-1이 75%로 대조구 대

비 25% 높았고, 생육이 가장 저조한 RB7 50μmol·m-2·s-1이

45%로 대조구보다 5% 낮았다. 이로 인해 수확소요일수

와 초기 수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 LED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육묘

한 파프리카의 경우 엽수의 증가로 충분한 엽면적이 확

보되어 정식 후 초기 생육이 양호하였고, 수확기 또한 1

주일 정도 단축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차세대 광원인 LED를 이용한 육묘는 미래에 가장 바

람직한 광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좁은 스펙트럼 밴드가

식물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에 얼마나 유효하지

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Hogewoning at al.,

2007). 광질과 광도에 따른 식물의 반응은 품종, 생육단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korean melon plants on 20 days after transplanting.

Light
source

PPFD
(µmol·m-2·s-1)

Plant height
(cm)

No. of nodes
(ea)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RB7

50 113.6 bcz 21.5 abc 13.4 bc 13.4 bc

100  97.9 d 19.2 d 12.7 c 12.8 c

200 111.2 bcd 20.7 bcd 13.3 bc 13.2 bc

RB3

50 108.9 cd 20.9 bcd 12.9 c 13.0 c

100 119.1 abc 22.0 ab 14.2 ab 14.4 ab

200 132.3 a 22.7 a 15.0 a 15.3 a

B

50 112.0 bcd 21.5 abc 12.6 c 12.9 c

100 125.7 ab 22.3 ab 15.0 a 15.0 a

200 112.9 bc 21.1 abc 13.5 bc 13.7 bc

Control 0 104.0 cd 19.9 cd 13.0 bc 13.1 c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Ρ = 0.05.

Fig. 4. Flowering ratio of korean melon plants on 30 days after trans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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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육묘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정식

후의 생육과 생산성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참외의

묘소질에 대한 기준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참외를 기존 육묘시설 내에서 접목활착

후 20일 육묘함에 있어서 적청색 혼합광원(RB3)을 이용

하여 광도 200μmol·m-2·s-1로 처리한 결과, 과채류 묘소

질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건물률과 조직충실도에서

다른 광원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어 양질의 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정식 후에도 왕성한 생

육을 유지하면서 개화율이 빨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봄철 초기 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참외 육묘 시설 내에서 우수한 품질의 모종을 생산하

기 위한 LED 광원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접

목 활착 후 20일 동안 광원과 광도를 달리하여 묘소질

과 정식 후 생육을 비교하였다. 광원은 청색광(B), 적청

색 혼합광원(RB3, RB7)을 이용하였고, 광도(PPFD)는

50, 100, 200μmol·m-2·s-1로 처리하였다. 조명시간은 일출

(7:30) 전 2시간과 일몰(17:30) 후 2시간씩 하루에 총 4

시간을 처리하는 일장연장법을 이용하였다. 참외 지상부

의 생장지표인 접수 길이와 줄기직경은 청색광의 비율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굵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적청색

혼합광원(RB3)이 다른 광원들에 비해 건물률과 조직의

충실도가 높은 경향이었다. 광합성률은 적색광의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RB7 200μmol·m-2·s-1처리구에서

5.44μmolCO2·m
-2·s-1로 가장 높았다. 정식 후 RB3

200μmol·m-2·s-1 처리구의 초장이 132.3cm로 가장 길었고,

마디수가 22.7개로 가장 많았으며 개화율도 75%로 가장

높았다. 청색광(B) 단독으로 처리한 것보다는 적청색 혼

합광원(RB3)으로 처리한 것이 묘소질을 양호하게 하였

고, 광도를 200μmol·m-2·s-1로 높이는 것이 우량묘 생산

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주제어 :보광재배, PPFD(광합성유효광량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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