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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medium and changes in the woo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awdust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cultivation of oak mushroom 
sawdust bags,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After inoculation, the weight of 
the medium decreased during the incubation period. It is determined that this is not 
due to evaporation of moisture containing the medium or decomposition of sawdust, 
but to decomposition of rice bran, a low molecular substance added to the medium. It 
was confirmed that the moisture content of the medium was steadily increased during 
incubation,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organic substrates such as rice brane in the 
medium was decomposed by mycelium, and water, one of the decomposition products of 
organic substrates, caused an increase in the moisture content of the medium. Along with 
the increase in the harvest of oak mushrooms, the proportion of organic substances such 
as holocellulose and lignin, the main components of the wood cell wall of sawdust, steadily 
decreased. In particular,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the wood cell wall component 
of shiitake, which is a white rot fungi, were confirmed by higher lignin reduction rate than 
that of holocellulose. On the other hand, ash, which is an inorganic material,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mushroom harvests.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ash 
in the medium may have been due to the decrease in the organic matter content such as 
holocellulose and lig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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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표고의 참나무 톱밥을 이용한 봉지 재배법은 1980년대 초 표고 원목재배 농가가 주축이 되어 

대만으로부터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표고 톱밥배지에 관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배지 주재료인 톱밥의 종류, 영양원 첨가제의 종류와 첨가량, 종균 

배양조건, 버섯 발생 방법, 적합한 품종 개발 등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근래에 들어 국
내 표고 톱밥 배지 재배 농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톱밥 봉
지 재배가 노동 강도가 작고, 재배 기간이 짧아 자본 회수가 빠르고, 재배 과정에서 일부 기계화가 

가능하며, 버섯 품질이 좋고 생산량도 많아 원목재배에 비하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최근에는 중국산 자동 입봉기를 도입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톱밥 배지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짐으로써 재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고는 목재 부후성 임산버섯으로 

재배 기간이 길고, 목재 세포벽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고분자 성분을 

주요 영양원으로 분해, 이용하며 생장한다. 따라서 표고 재배 중인 참나무 원목 또는 톱밥 배지에
서 이들 유기 고분자 화합물인 목재 세포벽 주성분의 함량 변화는 표고의 생산량과 품질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표고 재배 참나무 원목은 수명이 평균 3~4년인 반면에 참나무 톱밥 배지
는 재배 기술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종균 접종 후 버섯 수확 종료(폐상)까지 평균 8개월에서 10개
월 정도이다. 톱밥 배지가 원목에 비하여 수명이 짧은 이유는 표고 균의 주 영양원인 목질부의 양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지만, 톱밥 봉지 재배의 경우에 인위적으로 조절된 

환경 하에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버섯 발생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나무 톱밥의 

목질부 분해가 표고 균에 의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등은 표고를 재배한 후
의 참나무 폐골목의 화학적 성분 분석을 통하여 건전한 원목에 비하여 holocellulose 및 α-cellulose

의 함량은 감소하고 회분과 추출물 함량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2008년도 한국펄프종이공학
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고하였다. 구 등은 표고 지면재배용 참나무 톱밥 배지의 분해와 갈변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참나무 톱밥 목부 조직의 세포벽 분해 형태에 대하여 보고하
고 있으나[1], 목부 조직의 화학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표고 참나무 톱밥 봉지 재배 과정에서 종균 배양 및 버섯 수확 기간 중에 발생하
는 배지의 중량 및 함수율 변화, 참나무 톱밥의 목재 화학적 성분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
하여 통하여 표고 톱밥 봉지 재배과정에서의 표고 종균에 의한 배지 조성분의 분해 이용 경향을 

파악하여 최적의 배지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톱밥 배지
톱밥 배지의 배양 중 물리적 성질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표고재배 농가 에서 여름 재배용 품종 

산조 701호 종균을 접종한 배지 120개를 분양 받아 대학 내 배양실에서 배양하였다. 분양 받은 배
지 120개 중에서 무작위로 20개씩을 선정하여 배양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지의 중량과 함수율을 

조사하였고, 20개 중에서 무작위로 3개를 선발하여 화학성분 변화 조사에 사용하였다. 또한 대
조구로 살균 후에 종균을 접종하지 않은 배지 20개씩, 총 40개(중량 변화 조사용 20개, 함수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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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조사용 20개)를 동일 조사에 사용하였다. 배지는 참나무 톱밥과 쌀겨를 85:15의 부피비율로 혼
합하고, 여기에 패화석을 중량 백분율로 0.9%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으며, 목표 함수율은 52%였
다. 톱밥은 톱밥제조 공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수종은 2종 이상의 참나무류가 혼합되어 있는 생톱
밥이었다. 배지 제조 시 배지의 목표 중량은 개당 1,400 g이었다. 표고 수확 횟수 증가에 따른 배지
의 목재 화학성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농가에서 산조 701호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배지를 수확 

횟수 별(2, 4, 6, 8회)로 3개씩 수확 직후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용 배지는 배지 한 개 당 

버섯 수확 개수(3개)와 수확량(생 중량 평균 120-130 g)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배지의 물리적 성질 변화 조사
분양 받은 종균 접종 배지를 온도 22±1℃, 상대습도 60%, 이산화탄소 농도 2,000 ppm 이하의 

조건에서 120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기간 중에 30일마다 배지의 중량과 함수율 변화를 조사하였
다. 함수율은 동일한 배지에서 균사가 생장한 부위와 생장하지 않은 부위 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다(Fig. 1). 각 부위로부터 톱밥 시료 1 g을 채취하여 열풍건조기 내의 온도 105℃에서 60

분 이상 건조하여 항량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후 건조 전후의 중량 변화로 건량기준 함수율을 측
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1. Sawdust medium cultivating oak mushroom Sanjo 701ho.

배지의 화학성분 변화 조사
배양 기간 별 및 매회 버섯 수확을 종료한 배지의 3곳으로부터 약 10 g씩 총 30 g의 시료를 채취, 

분쇄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홀로셀룰로오스, 리그닌 및 회분의 비율을 조사하는 시료로 사용
하였다. 채취한 배지 시료 중에는 쌀겨와 폐화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증류수로 3회 이상 세척
하며 순수한 참나무 톱밥만을 선별하여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분 분석 

시에는 세척하지 않고 채취한 시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홀로셀룰로오스의 정량은 아염소산법
[2]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에탄올과 벤젠 혼합용액으로 탈지처리한 시료 약 2.5 g을 30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 150 mL를 넣었다. 이어서 아염소산나트륨 1 g과 빙초산 0.2 mL를 

넣고 소형 삼각플라스크를 뒤집어 뚜껑을 한 다음 70-80℃의 온수 중에서 가끔 흔들어 주면서 1시
간 동안 가온하였다. 뒤이어 시료를 냉각시키지 않고 바로 아염소산나트륨 1 g과 빙초산 0.2 m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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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서 반복하여 처리하였다. 이 조작을 3회 반복한 후 백색의 잔류물을 글라스 필터(1G3)로 흡입 

여과하고 냉수 500 mL와 아세톤 50 mL로 순차적으로 세척하였다. 아세톤을 흡입, 풍건하여 완전
히 제거한 후에 글라스 필터를 칭량병에 담아 105±3℃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한 후 중량
을 측정하였다. 홀로셀룰로오스 비율(%)은 분석에 사용한 탈지시료 전건중량(A, g)을 측정된 홀로
셀룰로오스 중량(B, g)으로 나누어(A/B) 계산하였다. 리그닌 정량법은 목재 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
는 다른 성분을 용해시키고 남는 잔사(殘渣)를 칭량하는 방법으로 본 실험에서는 황산법[2]을 적
용하여 조사하였다. 탈지시료 약 1 g을 100 mL 비이커에 넣고 72% 황산 15 mL를 가하여 내용물을 

충분히 섞은 다음에 약 20℃에 4시간 방치하였다. 이어서 내용물을 증류수 560 mL를 사용하여 1 L

용 삼각플라스크에 옮긴 후에 액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가끔씩 증류수를 보충하며 4시간 동안 

끓였다. 뒤이어 방냉한 후 내용물을 글라스 필터(1G3)로 여과하고 500 mL의 뜨거운 증류수로 세척
하였다. 글라스 필터를 칭량병에 옮긴 후에 105±3℃에서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건조시킨 후에 중
량을 측정하였다. 리그닌 비율(%)은 분석에 사용한 탈지시료 전건 중량(A, g)을 처리 후의 잔사 중
량(B, g)으로 나누어(A/B) 계산하였다. 회분은 시료 중의 유기물을 높은 온도에서 연소시킨 후에 남
는 잔사로 시료 중 무기물의 총합에 해당한다. 회분 측정[2]은 시료 약 2 g을 도가니에 담아 전기로 

내에서 서서히 가열 탄화시킨 후에 600±25℃에서 완전히 회화(灰化)시켰다. 이어서 도가니를 서
서히 방열시킨 후에 데시케이터 내에서 방냉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다. 회분 비율(%)은 시험에 사용
한 시료의 전건 중량(A, g)을 회분 중량(B, g)으로 나누어(A/B)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배양 중에 발생하는 배지의 중량, 함수율 및 화학성분 변화와 표고 수확 회수 별로 배지의 화학
성분 변화의 차이를 확인하기 던컨의 다중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양 기간 중 배지의 중량 변화
종균 접종 후 배양 기간 중에 발생한 배지의 중량변화 조사 결과를 Fig. 2에 각각 나타냈다. 종균
을 접종한 배지의 초기 중량은 평균 1,354.3 g, 종균을 접종하지 않은 배지는 평균 1,379.7 g이었다. 

현장에서 반자동 입봉기를 사용하여 배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배지의 목표 중량은 1,400 g이었으
나, 입봉 과정에서 배지 중량에 편차가 발생하였다.

배양이 진행됨에 따라 배지 중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정도는 종균을 접종하지 않은 

배지에 비하여 종균을 접종한 배지에서 크게 나타났다. 배양을 종료한 시점에서 배지의 중량 감소
를 비교하면, 종균을 접종하여 배양한 배지의 경우에는 평균 78 g이 감소하였나 종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구 배지의 경우에는 평균 13.1 g의 감소가 발생하였다. 배지의 중량 감소 경향을 보다 뚜
렷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배양 기간 별로 배지의 중량감소율을 구하여 Fig. 3에 나타냈다. 종균을 접
종하지 않은 대조구 배지의 경우에는 배양 기간별로 중량감소율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종균을 접종한 배지에서는 배양기간 별로 중량에 변화가 발생
하였으며, 특히 배양기간 90일부터 통계적으로 매우 큰 중량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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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배지의 중량 감소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배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수
분이 배지의 통기구인 솜 마개를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하는 현상을 들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
이 종균을 접종하지 않은 대조구 배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배양기
간 중 중량감소는 매우 미미하거나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종균을 접종
하여 배양한 배지에서 나타난 큰 중량감소에는 배양 중 수분 증발 이외에 또 다른 원인이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배지에 접종한 종균은 배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여 영양
분을 획득하며 생장한다. 배지는 참나무 톱밥과 쌀겨, 그리고 첨가제인 패화석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 구성 물질 중에서 영양원으로 분해, 이용될 수 있는 유기물은 참나무 톱밥과 쌀겨이다. 

종균 접종 배지에서의 큰 중량감소의 발생은 이들 고분자 유기물이 균사 생장에 필요한 영양원
으로 분해, 소비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배지 구성 물질의 분해에 의한 배지 중량 

감소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참나무 톱밥의 목재 세포벽 성분과 함께 첨가제인 

패화석 비율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품종 별로 Table 1에 나타냈다. 목재의 화학성분

Fig. 2. Changes in weight of sawdust medium during culture of oak mushroom Sanjo 701ho.

Fig. 3. Weight losses of sawdust medium by culture period of oak mushroom Sanjo 701ho.



Lee et al.

The Korean Journal of Mycology 2022 Vol.50 296

배양 기간 중 배지의 함수율 변화
톱밥 배지의 함유수분은 균사의 생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반면에 수분이 과다하면 배지의 

통기성이 나빠져 균사 생장이 억제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함수율 유지가 필요하다. 균 배양 기
간 중에 배지의 함수율 변화를 조사하여 Fig. 4에 나타냈다. 배지 제조 현장에서 톱밥 배지의 목표 

함수율을 52%로 설정하여 배지를 제조하였으나, 실제 함수율은 평균 52.6%를 나타냈다. 동일한 

배지 내에서 접종 종균이 생장한 부위와 생장하지 않은 부위(Fig. 1)에서 배지의 함수율에 차이가 

은 세포벽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과 세포내강이나 간극에 존재하는 추출
물인 당, 전분, 수지 등 부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3]. 홀로셀룰로오스는 목재 세포벽 성분 중에서 

리그닌을 제외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를 포함하는 다당류의 총칭이다[2]. 목재 세포벽을 

구성하는 화학성분의 비율은 참나무류와 같이 활엽수 세포벽에는 홀로셀룰로오스 60-70%(셀룰
로오스 45-50%, 헤미셀루로오스 15-20%), 리그닌이 20-25% 각각 분포하고 있다[3]. 배양 기간 별 

배지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물인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배양 기간 경과와 함께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대조구인 종균 접종 전 살균 배지 

톱밥의 구성비율(배양 기간 0일)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배양 기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배지 제조 시에 첨가한 폐화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분
의 분포 비율에서도 배양기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 결과로부터 배
양기간 중에 발생한 배지의 중량 감소는 톱밥의 목재 세포벽 성분의 분해 이용 또는 회분(패화석)

의 용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들 2가지 성분을 제외하고 배지 제조 시에 혼합한 쌀겨의 분해, 이
용에 따른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목재를 가해하는 담자균류의 목재 세포벽 분해 특징은 목재 침
입 초기부터 세포벽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을 분
해 이용하지 않고 추출물인 당, 전분, 아민류 등과 같은 수용성 저분자 물질을 먼저 영양원으로 이
용하여 신장 생장하고, 이어서 목재 세포벽 주성분을 효소 작용으로 저분자화시켜 분해 이용한
다[4]. 쌀겨의 주요 성분 함량은 수분 10.5%, 단백질 15.01%, 지방 17.43%, 탄수화물 48.26%, 조회
분 8.8%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5], 균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용성 저분자 물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톱밥 배지에 접종한 표고 균들은 배양 기간 중에 배지 구성 물질 중에서 

참나무 톱밥보다 쌀겨 성분을 먼저 영양원으로 이용하며 영양 생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의해 배양 기간 중에 발생한 배지의 중량 감소는 톱밥의 목재 성분 

분해보다는 쌀겨 성분의 분해, 이용에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목재 세포벽 성분의 화학분석 

방법과는 다르게 배지에 혼합한 쌀겨 비율의 변화를 화학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 연구
에서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배지의 탄질비(C/N율)의 변화 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
법으로 배양 중에 표고 균에 의한 쌀겨의 분해 이용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Table 1. Changes of Wood chemical components by incubation periods.

Wood chemical components
Incubation period (days)

0 30 60 90 120
Hollocellulose (%) 59.1±0.4 58.8±0.3 58.2±0.3 57.4±0.2 57.6±0.5
Lignin (%) 24.3±0.1 23.4±0.6 22.9±0.2 23.7±0.3 22.2±0.5
Ash (%) 9.6±0.6 9.7±0.2 9.2±0.4 8.9±0.3 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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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균사 생장이 진행되지 않은 부위, 즉 톱밥 배지 부위에서의 함수율은 초기 함수율과 비
교하여 배양 60일째까지 크게 차이가 없으나, 균사 생장이 진행된 부위에서는 배양 기간의 경과
와 함께 함수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양 기간 60일 이후에는 배지 밑부분까지 균사
가 만연되어 동일한 배지 내에서 톱밥 배지 부위만의 함수율 조사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균사의 

생장과 함께 배지 함수율 변화를 살펴보면, 배양 종료 후 배지 함수율이 평균 65.2%로 평균 12.6%

의 함수율 증가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동일한 배지 내에서도 균사가 생장하지 않은 부위의 배
지는 배양 기간이 경과해도 초기 함수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균사의 생장이 진행되면 배지 

함수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균사에 의한 배지의 유기물 분해과정에 따른 것으로 생
각된다. 배지 조성물인 참나무 톱밥과 쌀겨는 모두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기물이
며, 이들 유기물이 미생물 대사에 의해 분해 과정은 이화작용이다. 유기물이 이화작용에 의해 산
화 분해가 진행되면 화학에너지(ATP), 이산화탄소, 물 등의 분해 산물이 생성되며, 이들 3가지 분
해 산물 중에서 화학에너지는 분해자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이산화탄소와 물은 방출
된다.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톱밥 배지의 배양 기간의 경과와 함께 배지 함수율이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 것은 표고 균이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유기호흡 과정에서 배지 조성 유기물
의 분해 산물 중에 하나인 물이 생성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분해 산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는 배지의 솜마개를 통해 외부로 방출됨으로써 배양 중 배양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Fig. 4.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sawdust medium during culture of oak mushroom Sanjo 701ho.

표고 수확에 따른 톱밥 배지의 목재 화학성분 변화
재배 농가 현장에서 표고를 생산 중인 배지를 회수하여 버섯 수확 횟수 별로 배지의 목재 화학
성분과 회분 량 변화를 조사하여 Table 2에 나타냈다. Table 2에서 수확횟수 0회는 종균을 접종하
지 않은 살균 배지를 의미한다. 표고 수확 배지의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 비율 변화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성분 비율은 수확 횟수의 증가와 함께 뚜렷하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홀로셀룰로오스에 비하여 리그닌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버섯 수확 

횟수에 따라 홀로셀룰로오스는 최저 평균 15.5%(2회 수확 배지)에서 최고 60.6%(8회 수확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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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참나무 톱밥을 이용한 표고버섯 톱밥봉지 재배는 원목재배에 비하여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국내 톱밥배지 재배 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표고 톱밥재배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 보고된 바 있으나, 주요 연구 내용은 톱밥배지 제조 시 혼합하는 농산부산물 영양
원 첨가제의 종류와 첨가효과, 톱밥 배지 재배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참나무 발효 톱밥과 생 톱밥 

간의 재배 특성 비교 등이 있으며, 배지 구성 물질 중에서 표고의 주 영양원인 참나무 톱밥의 재배 

기간 중 목재 화학적 성분 변화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균 배양 및 

버섯 수확 기간 중 배지의 물리 및 톱밥의 목재 화학 성분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종균 접종 후 배양 기간 중에 배지의 중량 감소가 발생하며, 이것은 배지 함유 수분의 증발
이나 톱밥 목질부의 분해에 의한 현상이 아니고, 배지 중에 첨가한 저분자 수용성 물질인 쌀겨가 

리그닌은 최저 평균 34.5%(2회 수확배지)에서 최고 75.3%(8회 수확 배지)의 분해율을 보였다. 표
고버섯 균은 목재를 부후시키는 부후형에 따른 분류에서 백색부후균에 속하며, 백색부후균은 목
재 세포벽 주성분인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을 분해, 이용하는 타입에 따라 세가지 

성분을 거의 동시에 분해하는 타입과 다당류보다 리그닌을 우선적으로 분해하고, 이어서 다당류
를 분해, 이용하는 타입으로 분류된다[6]. 표고 수확 배지에서 다당류인 홀로셀룰로오스에 비하
여 리그닌의 감소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표고 균은 리그닌을 먼저 분해 이용하는 타입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참나무 톱밥만으로 제조한 배지를 이용하여 표고를 수확한 후에 셀
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비율의 변화를 조사한 Atila의 결과와도 일치한다[7]. 배지 중
의 회분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대조구인 표고를 재배하지 않은 살균 배지의 회분 비율이 참나무 

목질부의 회분 비율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등으로 대표되는 국
산 참나무류의 목질부에 분포하는 회분량은 목질부 전건중량 대비 최고 1.31%(상수리나무)에서 

최저 0.58%(신갈나무)로 보고되어 있다[8]. 이와 같이 대조구 살균 배지에서 회분 비율이 매우 높
게 나타난 것은 배지 제조 시에 첨가한 폐화석과 함께 목질부에 비하여 무기물이 많이 분포(수피 

전건중량 대비 2~5%)하는 수피[9] 등이 배지 제조 시에 혼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표
고 수확 배지에서는 수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분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Adamovic 

등과 Zhang 등은 표고 재배 기간 동안 배지의 회분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10, 11]. 이와 같
이 표고 재배기간 중에 배지의 회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배지 중의 유기물이 표고 균에 의하여 

분해, 이용됨으로써 유기물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버섯 수확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지의 유기물 성분인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 비율은 감소하고 무기물인 회분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는 앞서 보고된 내용들과 일치하고 있다.

Table 2. Changes of wood chemical compositional contents of medium during oak mushroom Sanjo 
701ho cultivation period.

Wood chemical components
Number of shiitake harvests

0 2 4 6 8
Hollocellulose (%) 57.3a 1) 48.4b 39.9c 31.2d 22.6e
Lignin (%) 23.1a 15.1b 14.4b   8.0c   5.7d
Ash (%)   9.8a 10.7a 12.2b 13.1c 13.9c
1) The letters, a, b, c, d and e,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tes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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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균사에 의해 분해,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배양 중에 균사 생장 배지의 

함수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균사 생장과 함께 유기물 분해 과정인 이화작용
이 진행되어 분해 산물인 물이 생성됨으로써 배지의 함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고버섯 수확이 반복하여 진행됨에 따라 톱밥의 목재 세포벽 주성분인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 

등 유기물 비율이 꾸준하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리그닌 감소 비율이 크게 나타나 백색부후균인 

표고 균의 목재 세포벽 성분 분해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하여 무기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회
분은 수확 횟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홀로셀룰로오스와 리그닌의 유
기물 비율이 감소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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