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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live (Olea europaea L.) is a crucial crop that provides significant nutritional and economic 

benefits, primarily through olive oil production. Korea introduced five cultivars of olives in 

Jeju Island in 2009. In addition, olive cultivation field tests began on Jeju Island in 201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four olive cultivars (‘Frantoio’, 

Koroneiki’, ‘Leccino’, and ‘Verdale’) planted in Jeju-si and Seogwipo-si. Also, it was 

intend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olive plantations by analyzing the climatic conditions 

during the growth period. The wide diameter growth of olive planted in Seogwipo-si was 

approximately 107 to 121% better than those planted in Jeju-si. Also, the average daily 

humidity for six days after flowering of Jeju-si and Seogwipo-si was 82.3% and 92.4%, 

respectively. The difference in daily average humidity was 10.2 to 19.2% higher in 

Seogwipo-si than in Jeju-si. This study found that Seogwipo-si is more favorable for tree 

growth, while Jeju-si demonstrated superiority in fruit yield and size. Also, it has been 

observed that weather conditions, including air humidity, rainfall, and the number of rainy 

days during the flowering period, significantly impact olive fruit production.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selecting optimal olive cultivation sites in South 

Korea. 

Key words: cultivation, Olea europaea L., optimal cultivation site, productivity, variety

 

* Corresponding Author : Chun Hwan Kim(kimchw@korea.kr)

한국농림기상학회지, 제26권 제4호(2024) (pISSN 1229-5671, eISSN 2288-1859)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Vol. 26, No. 4, (2024), pp. 241~250

DOI: 10.5532/KJAFM.2024.26.4.241

ⓒ Author(s) 2024. CC Attribution 3.0 Licens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Vol. 26, No. 4242

optimal temp.(annual 

average temperature)
maximum temp. minimum temp. Optimal flowering

Ascolana tenena

15∼20
o
C ∼40

o
C

-12.2
o
C∼

18∼24
o
C

Arbequina -6.7∼1.1
o
C

Frantoio -12.2∼1.1
o
C

Koroneiki -6.7∼1.1
o
C

Leccino -6.7∼1.1
o
C

Maurino -15.0∼11.1
o
C

Kalamata -6.7∼1.1
o
C

Manzanillo -6.7∼1.1
o
C

Mission -5.6∼1.1
o
C

Pendoliono -12.2∼6.7
o
C

Picholine -6.7∼1.1
o
C

Picual -9.4∼

Arbosana -12.2∼

Cerignola -6.7∼1.1
o
C

Coratina -6.7∼1.1
o
C

Itrana -6.7∼1.1
o
C

Supplementary data 1. The optimal and minimum temperatures for each olive cultivar (Bartolozzi and 

Fontanazza, 1999; Rda, 2018; Benlloch-Gonzáleza et al., 2019; Mougiou et al., 2020;

Fraga et al., 2021; Gregarious, 2022).

I. 서  론

물푸레나무(목서)과 상록교목에 속하는 올리브

(Olea europaea L.)는 기원전 2,000∼3,000년에 중동

일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스라엘 등에서 재배되

어 이용되어왔으며,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중요한 영양

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

다(Zohary and Spiegel-Roy, 1975; Martins et al., 

2024). 전 세계 올리브 재배면적은 1,000만ha이며, 이

중 유럽 64.8%, 아프리카 17.4%, 아시아 10%가 재배

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Ioc, 2017). 일본은 1879년 프

랑스에서 올리브 나무 2,000주를 도입하여 와카야마

현, 아이치현, 고치현, 가고시마현 등에서 재배시험이 

이루어졌으며, 1882년 올리브유가 생산되었다(Lim et 

al., 2018). 중국은 1956년 지중해로부터 도입되었으

며, 경제적 재배는 Wudu 지역에서 시작하여 1995년 

올리브 산업이 안정화되었다. 최근 중국의 올리브 재

배면적은 63,630ha, 생산량 27,907 ton으로 보고되었다

(Wang et al., 2019). 그리고, 한국은 2010년 뉴질랜드 

육묘회사로부터 1년생 묘목 ‘Frantoio’, ‘Koroneiki’, 

‘Leccino’, ‘Maurino’, ‘Verdale’ 5품종이 도입되었다. 

5품종 올리브 나무가 격리재배를 거친 후 2012년 노지

포장에 정식되어 본격적인 올리브 연구가 시작되었다

(Lim et al., 2018).

올리브 주산지인 지중해 연안지역은 온난하고 강수

량이 적은 기후로 알려져 있으며, 지중해 지역의 최저

온도는 -7∼12
o

C로 생육최저온도의 한계라 할 수 있

으나, 생육최저온도는 품종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었다

(Supplementary data 1)(Bartolozzi and Fontanazza, 

1999; Cansev et al., 2011; Rda, 2018). 유럽 남부의 

올리브 주산지 연평균 기온은 14∼18
o

C인데, 12∼

13
o

C 지역에서도 냉해가 발생하고 있어 올리브 재배 

적정온도는 16∼18
o

C로 추정된다고 보고되었다(Rda, 

2018). 한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는 해양성 기후 특

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철은 고온다습하며 겨울철

은 저온건조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연평년기온

(1991∼2020년)은 16
o

C로 측정되어 올리브재배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Lim et al., 2018; Kma, 

2024).     

제주도는 기후조사 지역(제주(제주 북부), 고산(제

주 서부), 성산(제주 동부), 서귀포(제주 남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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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696, Odeung-dong, Jeju-si, Jeju-do

      B; 2240-5, Topyeongseo-dong, Seogwipo-si, Jeju-do

Supplementary data 2. The locations of the fields in Jeju-si and Seogwipo-si on Jeju Island.

라 연평균 강수량 및 일조시간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재배하는 주요 작물이 다르다

(Kma, 2024). 이와 같이, 제주도내 기후 차이에 따른 

올리브 수체생육과 과실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제주도

내 올리브 노지재배적지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수

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1. 올리브 시험 품종 및 기상자료 수집

본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2012년 정식한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 각각 6주 이상 조사

하였다. 기상자료 수집은 자동기상측정장치(Watchdog, 

Spectrum Technologies Inc. USA)를 이용해 기온 및 

습도를 1시간 간격으로 자동측정하여 일 평균, 최고, 

최저값을 산출하였다. 자동기상측정장치는 포장 가운

데(제주시; 33
o

 28’ 03”N, 126
o

 31’ 06”E, 서귀포시; 

33
o

 16’ 01”N, 126
o

 35’ 11”E)에 설치하였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상 데이터는 기상청 날씨데이

터 서비스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 획

득하여 분석하였다.

2.2. 올리브 시험포장 및 재배방법

본 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농촌진

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

지 시험포장(location; 33
o

 28’ 30”N, 126
o

 31’ 89”E, 

altitude; 189 m)과 서귀포시에 위치한 노지포장

(location; 33
o

 16’ 05”N, 126
o

 35’17”E, altitude; 99 

m)에 2012년 4월 식재되어 현재까지 재배되고 있다

(Supplementary data 2). 제주시 노지포장 토양은 비화

산회토, 서귀포시 노지포장 토양은 흑색 화산회토이

며, 노지포장은 평지를 조성하여 올리브 나무를 식재

하였다. 재배방법은 농촌진흥청 ‘올리브; 농업기술길

라잡이 219’에 따라 실시하였다(R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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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Fer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eju

Mean 6.8±4.3 7.7±3.1 12.2±3.7 15.4±3.6 19.1±3.3 23.2±3.1 28.1±2.5 28.7±2.4 25.4±2.3 19.4±2.8 13.7±5.1 9.4±5.2

Minimum -3.1 1.2 2.4 7.4 11.4 15.8 22.0 21.6 18.3 13.3 4.7 -0.2

Maximum 20.5 16.2 22.0 28.5 29.9 31.2 37.0 34.3 32.9 25.9 28.2 23.0

Seog

wipo

Mean 7.4±4.5 9.4±2.9 13.4±3.4 15.8±2.9 18.8±2.6 22.6±1.9 26.2±1.5 28.0±1.9 25.8±2.0 19.8±2.7 14.5±5.0 9.9±5.5

Minimum -4.3 1.3 4.2 7.0 12.3 15.7 21.5 23.5 19.2 13.7 4.9 -1.3

Maximum 17.7 15.6 22.6 25.4 24.1 27.0 31.3 33.8 31.3 25.8 25.4 22.1

Table 1. Air temperature data recorded at Jeju-si and Seogwipo-si fields

2.3. 올리브 수체 생육, 과실 특성 및 수량 조사

올리브 수체생육 조사는 수고, 줄기와 나무 폭(동

서, 남북)을 조사하였으며, 올리브 과실은 품종별 특

성을 고려하여 2023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확하고 생산량을 산출하였다(Lim et al., 2018). 과

실특성 조사는 품종별로 수확기 특성을 잘 나타낸 과

실을 한그루당 30개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조사하였

다. 수확량은 한그루당 수확한 총 생과일의 무게를 측

정하였다.

2.4. 통계분석

모든 조사는 3회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시료들

의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을 이용하였으며, 각 시

료간 유의성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0.05)로 시료 간 평균차이에 대해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Ah et al., 2022)

III. 결과 및 고찰

3.1. 재배온도

올리브를 식재한 노지 시험포장 월별 평균온도와 

최고 및 최저온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월평균 

6.8±4.3∼28.1±2.5
o

C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겨울철 최

저기온은 -3.1
o

C와 -4.3
o

C로 1월과 12월에만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Table 1). 그러나,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최대 28시

간을 넘지 않았다(자료미제시). 또한, 지역별 최고온도

는 제주시가 7월에 37
o

C, 서귀포시가 8월에 33.8
o

C로 

확인되었다. 연중 최고온도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위 33∼34
o

에 

위치한 제주도는 아열대기후로 분류되나, 겨울철 0
o

C 

이하의 저온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 재배시 

겨울철 기온이 매우 중요하다(Lim et al., 2018). 올리

브 저온피해는 품종과 식물 기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며, ‘Koroneiki’ 품종은 줄기 -4.97∼-6.27
o

C, 잎 

-4.24∼4.70
o

C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Wang et 

al., 2018).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의 겨울철 

평균온도는 5.6∼10.0
o

C였으며, 최저온도는 -5.1∼

5.8
o

C로 보고되었으나, 재식된 올리브 5 품종

(Frantoio, Koroneiki, Leccino, Maurino, Verdale)은 

저온피해가 없었다(자료 미제시). 또한, 2023년 최저

온도(제주시 최저온도; -3.1
o

C, 서귀포시 최저온도; 

-4.3
o

C)가 약간 상승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0
o

C 이하 

지속시간도 28시간 이하로 관찰되어 올리브 저온피해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 관찰이 필

요하다.    

3.2. 올리브 품종별 수체생육

올리브 수체생육은 수고, 줄기, 수폭을 조사⋅비교하

였다(Fig. 1). 2023년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 품종별 수고는 식재 지역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p<0.077). 제주

시에 식재한 ‘Frantoio’와 ‘Leccino’ 품종 수고는 

3.57±0.21 m와 3.57±0.19 m로 우수하였으며, 서귀포

시에 식재한 ‘Leccino’와 ‘Verdale’ 품종 수고는 

3.90±0.28 m와 3.63±0.19 m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생육조사한 결과, ‘Koroneiki’ 품

종 수고는 2.18±0.17 m로 낮고, ‘Frantoio’, ‘Leccino’, 

‘Verdale’ 품종 수고는 각각 2.89±0.20 m, 2.59±0.17 

m, 2.53±0.16 m로 좀 더 높다고 보고되었으나(Lim 

et al., 2018), 이번 조사를 통한 품종간 수고는 낮은 

유의성(p<0.077)으로 인해 품종간 수고 차이를 설명

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 줄기 직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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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ree height, wide, and trunk diameter for four different Olive cultivars at Jeju-si

and Seogwipo-si fields.

Cultivar Jeju Seogwipo

Frantoio 10.7±5.8
ab/Z

5.3±4.6
b

Koroneiki 9.0±9.1
ab

6.94.6
b

Leccino 6.0±7.9
a

1.7±1.4
ab

Verdale 4.7±4.6
a

2.0±2.9
ab

Z
 Mean separation within all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Comparison of yield for four different Olive

cultivars at Jeju-si and Seogwipo-si fields 

(kg/tree).

식재 지역에 따라 ‘Frantoio’, ‘Leccino’, ‘Verdale’ 품

종내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Koroneiki’ 품

종은 제주시(121.18±70.87 mm)와 서귀포시(167.57± 

81.35 mm)의 지역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Fig. 1B, 

p<0.004).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올리브 

품종의 올리브 동서방향(Fig. 1C)과 남북방향(Fig. 

1D) 수폭을 조사하였다. 동서방향 수폭을 조사한 결

과, ‘Frantoio’와 ‘Verdale’ 품종은 지역에 따른 수폭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Koroneiki’와 ‘Leccino’ 

품종은 서귀포시(3.97±1.38 m, 4.48±0.76 m)가 제주

시(2.82±1.04 m, 4.09±0.74 m)보다 수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C, p<0.012). 또한, 남북방향 수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식재지역에 따른 ‘Frantoio’, 

‘Verdale’와 ‘Leccino’ 품종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Koroneiki’ 품종의 남북방향 수폭은 제주시

(2.84±1.06 m)보다 서귀포시(3.16±1.14 m)에서 생육

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D, p<0.014). 올리

브 나무는 품종별 유전적 특성과 재배 환경에 따라 

생육 차이를 갖는다고 보고되었다(Aragüés et al., 

2010).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올리브 품종의 수

고, 줄기 직경, 수폭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에 식재한 

올리브가 제주시에 식재한 올리브보다 전반적으로 생

육이 우수하였다. 또한, 올리브 나무 생육은 유전적 

특성과 재배환경에 따라 생육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올리브 과실 생산량 및 특성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Frantoio’ 품종 과실의 

주당 수량은 각각 10.7kg 과 5.3kg였으며, ‘Koroneiki’ 

품종은 9.0kg, 6.9kg였으며, ‘Leccino’ 품종은 6.0kg와 

1.7 kg, ‘Verdale’ 품종은 4.7 kg와 2.0 kg이었다(Table 

2). 동일 지역에 식재된 나무간 표준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나무간 수량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동일 품종 나무간 수량차

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품종간 수량차이도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제주시에 식재된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 품종은 5.3∼5.8 kg/ 

tree으로 보고되었는데, 2023년 ‘Frantoio’, ‘Koroneiki’, 

‘Leccino’ 품종은 2017년 보다 수확량이 증가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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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fruit characteristics for four 

different Olive cultivars at Jeju-si and 

Seogwipo-si fields.

며, ‘Verdale’ 품종은 2017년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Lim et al., 2018).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

포시에 식재된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 품종 수확량은 서귀포시에 식재된 올리브보

다 제주시에 식재된 올리브가 각각 201%, 132%, 

360%, 229%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시에 식재된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 품종의 과실 종경은 제주시는 21.3 mm, 

17.0 mm, 20.0mm, 22.7 mm였으며(Fig. 2A, p< 

0.001), 서귀포시는 17.0mm, 15.0 mm, 17.1 mm, 17.2 

mm였다. ‘Koroneiki’ 품종 과실 종경이 제주시와 서

귀포시 모두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

에서 재배된 올리브 품종별 과실 종경은 ‘Koroneiki’ 품

종이 15.2 mm로 가장 작았으며 ‘Frantoio’, ‘Leccino’, 

‘Verdale’, ‘Maurino’ 품종이 19.0∼19.8 mm로 유사

하다고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Lim 

et al., 2018).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올리브 동

일 품종간 과실 종경은 제주시의 올리브가 서귀포 올

리브 보다 2.04∼5.52 mm 컸으며, 이는 서귀포에서 

수확한 과실보다 114%∼132% 큰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제주시에 식재된 ‘Frantoio’ 품종과 ‘Verdale’ 품종 

과실이 125%와 132%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제주시에 식재된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 품종 과실 횡경은 15.8 mm, 11.1 mm, 15.2 

mm, 16.4 mm로 확인되었고(Fig. 2B, p<0.001), 서귀

포시는 12.8mm, 10.5 mm, 13.1mm, 12.1 mm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Koroneiki’ 품종 과실 

횡경이 10.5∼11.1 mm로 가장 작았으며, 그 외 품종

은 12.1∼16.4 mm의 크기를 확인했다. 제주에서 재배

된 올리브 품종별 과실 횡경은 ‘Koroneiki’ 품종이 

10.8 mm로 가장 작았으며 ‘Frantoio’, ‘Leccino’, 

‘Verdale’, ‘Maurino’ 품종이 15.1∼15.6 mm로 유사

하다고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Lim 

et al., 2018).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올리브 동

일 품종간 과실 횡경은 제주시 올리브가 서귀포 올리

브보다 0.6∼4.3 mm 크고, 약 106%∼135%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과실 종

경과 횡경을 비교한 결과, 제주시에서 재배된 올리브 

과실이 서귀포시에 재배된 올리브 과실보다 더 큰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올리브 과실 생산은 제주시

가 서귀포시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올리브 재배지 기상환경

제주도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식재된 올리브 수체 

특성과 올리브 과실 수확량 및 과실 특성을 조사한 

결과 수체 생육은 두 곳이 비슷하거나 서귀포시가 조

금 좋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올리브 과실 생산 

및 크기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시 과실 생산량과 과실 크기가 우수한 원

인을 찾기 위해 재배지의 기상환경(월강수일, 월강수

량, 월평균 습도)을 비교해 보았다(Fig. 3).

제주시와 서귀포시 월강우일을 확인한 결과, 3∼7

월까지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강우일이 3∼8일 더 

많았으며, 8∼1월까지는 제주시가 약 3일정도 더 많았

다(Fig. 3A). 제주시는 여름중반부터 겨울까지, 서귀포

시는 봄부터 여름중반까지 비가오는 날이 더 많았다. 

또한, 연중 월강우일은 제주시가 11.58일, 서귀포시가 

12.08일로 서귀포시가 비가오는 날이 조금 더 많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자료 미제시). 그리고, 제주도내 월강

수량은 제주시가 2월, 10월, 11월에 23.9∼30 mm 정

도 더 많이 왔으며, 나머지 1월, 3∼9월, 12월에는 서

귀포가 5.9∼574.3 mm정도 더 많이 내렸다(Fig. 3B). 

특히, 5월과 6월의 서귀포시 월강수량은 574.3 mm와 

418.5 mm로 제주시 월강수량 269.7 mm와 213.0 mm

보다 약 2배정도 비가 더 많이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

다. 서귀포시의 월강수량은 5∼9월에 집중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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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다. 또한, 연강수량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는 

1,445.2 mm, 서귀포시는 2,220.6 mm로 서귀포시가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을 알 수 있었다(자료 미제

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월평균 습도를 확인하였으며

(Fig. 3C), 제주시는 1∼2월과 10월에 월평균 습도가 

서귀포시보다 0.03∼1.67% 높았으며, 그 외에는 서귀

포시가 제주시보다 0.36∼16.7% 정도 높아 연중 9개

월이 서귀포시의 습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연평균 습도를 확인한 결과 제주시가 69.4%, 

서귀포시 73.07%로 분석되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

다 연중 습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자료 미제시). 

Fig. 3. Comparison of weather at Jeju-si and 

Seogwipo-si fields.

밀폐된 공간안에서 대기 습도는 기공 기능에 영향

을 미쳐 수분 증산 및 영양성분의 이동과 광합성 등을 

통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작물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Adams, 1991; 

Franks and Farquhar, 1999; Chon et al., 2013). 또한, 

하우스 내의 습도증가는 곰팡이병과 충해의 높은 발생

으로 과실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Mortensen, 2000; Lee et al., 2006). 그러나, 양배추와 

딸기는 높은 습도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과실의 생육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되어(Palzkill and Tibbits, 

1977; Bradfield and Guttridge, 1979), 대기 습도에 

대한 영향은 작물별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올리브는 

대부분 바람에 의해 수분이 되는 풍매화이며, 이상강

우 및 높은 습도는 꽃가루 이동에 저해를 받을 수 있어 

수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da, 2018). 기상환경 분

석을 통해, 생물이 성장하는 3월부터 9월까지 서귀포

시가 제주시보다 월강수일, 월강수량과 월평균습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과실 생육기의 높은 강수량과 

습도는 병해충 발생과 생리장해등의 다양한 과실 생장 

저해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귀포시 올리브 과실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Mortensen, 2000; Lee et al., 2006; Rda, 2018). 

올리브의 꽃눈 출현기는 4월 초순부터 발생하고, 개

화기는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

다(Lim et al., 2018). 이에 꽃눈이 발생하고 개화가 

이루어지고 수분이 일어나는 5∼6월의 일평균 대기습

도를 분석하여, 올리브 꽃의 개화 및 수분과 습도와의 

상관관계를 추론해 보았다(Lim et al., 2018)(Fig. 4). 

5∼6월 두 달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일평균습도는 

76.7%와 83.4%로 서귀포시의 습도가 약 6.7%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월1일부터 개화기전인 5월 19일

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평균습도는 75.1%와 

79.9%로 확인되었으며, 개화기인 5월 20일부터 30일 

일평균습도는 78.5%와 83.5%로 서귀포시가 제주시

보다 높은 것을 확인되었다. 개화 후 6일 후인 5월 26

일부터 30일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평균습도는 

82.3%와 92.4%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10.9∼

19.2%로 서귀포시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화 

후 올리브 꽃가루는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다양한 온도

와 습도 조건의 변화에 노출되며, 노출된 환경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올리브 꽃가루는 높은 

습도와 높은 온도에 노출될 때 꽃가루의 생존능이 급

격히 손실된다고 보고하였다(Iovane et al., 2022). 수

분생물학 연구는 작물의 재배, 육종, 품종개량 및 재배

적지 연구 등에 매우 중요하며, 과실 생산의 매우 중요

한 단계이다(Zhu et al., 2013). 식물의 수분시 대기온

도와 수분방법에 따라 수분과 수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분 후 과실의 생육에도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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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daily atmospheric humidity at Jeju-si and Seogwipo-si fields.

끼친다고 보고되어, 개화 후 기상환경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Petropoulou and Alston, 1998; Aronne 

et al., 2006; Yoder et al., 2009; Albuquerque et al., 

2010; Yoo et al., 2022). 올리브 개화기의 80% 이상의 

높은습도는 Sooty-mold disease를 유발하는 곤충으로 

인해 낙화와 발병으로 인해 수정을 저하시킬 수 있다

(Haifa-Group, 2024). 또한, 높은 습도는 매개충의 활

동을 저해시켜 Linum aretioides Boiss.의 수분 감소시

켰다(Secmen et al., 2010). 로즈마리의 꽃가루는 높은 

온도와 낮은 습도환경에서 생존과 발아능이 증가되었

으며, 공기습도가 높아질수록 충해와 병해가 증가된다

고 알려져 있어, 대기 습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ronne et al., 2006; Lee et al., 2006; Chon et al., 

2013). 이와 같이, 서귀포시의 올리브 개화기와 높은 

습도는 올리브 꽃가루 발아능, 이동과 수분 감소에 영

향을 주었으며, 개화 6일후 대기습도가 올리브 과실 

수정과 생육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올리브 수체생육은 서귀포시가 양

호하였으며, 제주시는 올리브 과실 생육에 유리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서귀포시 과실 생산성이 낮은 

원인규명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제주도내 올리브 재배적지를 선정하

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  요

올리브(Olea europaea L.)는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중요한 영양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매우 중

요한 작물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제주도에 올리브 

5품종을 도입하였으며, 올리브 재배시험은 2012년 제

주도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올리브 4개 품종

(‘Frantoio’, ‘Koroneiki’, ‘Leccino’, ‘Verdale’)에 대

한 수체생육과 과실특성을 평가하고 생육기간에 따른 

기상을 분석하여 재배적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올리

브 수체생육 중 수폭은 서귀포시 식재 올리브가 제주

시 식재 올리브 보다 약 107∼121%정도 양호하였다. 

또한, 올리브 개화 후 6일간의 일평균습도는 제주시 

82.3%, 서귀포시 92.4%로 확인되었으며,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10.2∼19.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체생육은 제주시보다 서귀포시가 좀 더 

유리하였으며, 과실의 생산량과 과실크기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우세하였다. 또한, 개화기의 대기습도, 

강수량, 강우일수와 같은 기상환경이 올리브 과실 생

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올리브 재배적지를 선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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