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배추(Brassica rapa subsp. peki-

nensis)는 김치의 주요 재료로 생육적온이 약 22°C인

데 평지에서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 재배가 어렵기 때

문에 여름철에는 기온이 낮은 고랭지를 중심으로 재배

가 이루어지고 있다(HARI, 2000). 고랭지 배추는 70년

대 후반부터 재배가 시작되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어짓기로 인해 무사마귀병, 뿌리혹병 등 토양전염병

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증가하여 생산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Jung et al., 2007). 또한,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온도의 상승과 이상 기후로 인하여 발생하는 태풍, 

ORIGINAL ARTICLE 

고랭지 여름배추(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재배에서 8년간 
콩(Glycine max)과의 돌려짓기 재배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백계령*ㆍ이정태ㆍ김양민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Impact of 8-year soybean crop rotation on soil characteristics in 
highland Kimchi cabbage cultivation 

Gyeryeong Bak*, Jeong-Tae Lee, Yang-Min Kim 
Highland Agricultur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Pyeongchang 25342,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productivity, soil physiochemical properties, and soil microbial characteristics in Kimchi cab-
bage(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cultivation within a highland environment during summer.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effect of different cropping systems, namely monoculture and rotation with soybean, over an 8-year cropping period. The 
results of our investigation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bsent in terms of yield and soil physiochemical prop-
erties between the two cropping systems. However, microbial characteristics exhibited distinctive patterns. Bacterial diver-
s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otation system that in the monoculture, whereas fungal diversity demonstrated a prefer-
ence for rotation although the result was not significant. Our findings identified the presence of Bradyrhizobium stylosanthis, 
a nitrogen-fixation symbiont, as an indicator ASV (amplicon sequence variant) in the rotation system, where it displayed 
significantly higher abundances. These observations suggest a potential positive effect of the rotation system on nitrogen 
fixation. Notably, throughout the cultivation period, both cropping systems did not exhibit critical disease incidences. 
However, Fusarium oxysporum, a well-known pathogen responsible for inducing fusarium wilt disease in Kimchi cabbage, 
was detected with significantly higher abundance in the monoculture system. This finding raises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risk associated with Kimchi cabbage cultivation in a long-term monocult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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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의 돌발 기상이 더해져 2010년 이후 작황은 더

욱 불안정하게 되었고, 배추의 수급불안은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으로 이어지게 된다(RDA, 2021). 

전국 고랭지 재배 면적의 79.3%를 차지하는 강원도 

고랭지 지역은 전체 밭의 47.7%가 경사도 15%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MAFRA, 2006), 경사밭에서 배추를 

오랜 기간 이어짓기하면 토양 전염성 병해가 증가할 뿐 

아니라 토양유실, 양분 불균형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배추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작

부 체계의 개발 및 대체 작목 제시를 위한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배추 재배 시 돌려짓

기를 하면 토양 이화학성의 개선, 토양 전염성 병의 발

병 감소, 그리고 배추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Kim et al., 2000; Chen et al., 2018; Bak 

and Lee, 2021). 

미생물을 이용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거

나 특정 병원균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는 이전부터 수

행되어 왔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과 불안정한 환경 하

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토

양 미생물 군집(microbiota)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Bano et al., 

2021). 토양 내 미생물군집을 잘 이용한다면 양분 이

용도와 병원균의 침입에 대한 길항력을 증진시켜주

는 등 식물체의 생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조해줄 

수 있다. 토양 내 미생물 군집은 크게는 기후, 토성, 

토양 환경 등의 영향을 받으며, 농경지에서는 작물의 

종류, 재배 관리 형태 그리고 품종 등도 미생물 군집

에 영향을 준다(Santos and Olivares, 2021).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작물이 받는 다양한 스트레

스로부터 작물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작물 생육에 부적

합한 수분 혹은 온도 조건, 염이나 중금속 함량이 높

은 토양 환경 등의 비생물적 스트레스(Tyagi et al., 

2022)와, 해충, 병원균, 선충 등 생물적 스트레스

(Benitez et al., 2017; Li et al., 2021)를 작물이 받

았을 때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

켰다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작부체계가 미생물군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돌려짓기를 하면 

이어짓기와 비교하여 작물 생육에 유용한 미생물 군들

이 작물의 근권 토양에 공생하게 되어 작물의 생육을 촉

진할 수 있다고 밀, 벼, 옥수수, 유채 등에서 보고되었다

(Gan et al., 2015; Venter et al., 2016; Town et al., 

2022; Town et al., 2023). 배추 작부체계에 따른 미생

물군집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이어짓기를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돌려짓기를 하였을 때 미생물 다양성 및 생산

성이 증가하였고, 토양 전염 병해인 뿌리혹병의 발병이 

감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Bak et al., 2021; Zhang 

et al., 2022). 그러나 화분이 아닌 실제 농경지에서 배

추 작부체계에 따른 세균과 곰팡이 군집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 여름배추 재배지에서 8년간 

배추를 이어짓기 하였을 때와 콩과 돌려짓기 하였을 때

의 토양 이화학성 및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재배 안정성과 관련하여 장기간 배추를 

재배하였을 때 배추 작부체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요

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고

랭지 배추의 안정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포장 시험 개요 

본 시험은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강원

도 평창군 대관령면, 해발 700 m)에 위치한 시험포장

(37°41’01”N 128°43’38”E)에서 2015년도부터 조성

하여 수행하였다. 무상기간이 짧은 대관령은 작물의 재

배가 주로 5월부터 10월에 이루어져 1년에 한번씩 작

물을 재배하는데, 본 시험에서는 콩과 배추 모두 약 3주

간 온실의 상토(쑥쑥이, 상토2호, 농우바이오)에서 육

묘를 하여 포장에 정식하였으며,  콩은 1주 2본으로 육

묘를 수행하였다. 배추의 재배는 6월 초중순에 묘를 정

식하여 8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였고, 콩의 재배는 6월 

중순에 묘를 정식하여 10월 하순에 수확하였다. 

묘를 정식하기 약 3주 전에 토양을 채취하여 화학

성 분석을 수행한 후 각 작물에 맞는 시비량을 흙토

람(soil.rda.go.kr)의 비료사용 처방 서비스를 이용

하여 검정시비량을 확인한 후 요소(질소 46%, 풍

농), 용성인비(인산 17%, 풍농), 염화칼리(칼리 

60%, 풍농)를 각 시비량에 맞춰 정식 일주일 전에 경

운 작업을 하면서 포장에 투입하였으며, 이 때 퇴비는 

투입하지 않았다. 토양의 채취 방법 및 조사 방법은 2.2 

토양 이화학성 조사 분석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재배관리는 경운작업 후 75 cm 간격으로 이랑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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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후 흑색 비닐로 멀칭을 하였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기후와 포장 상태를 확인해가며 살충제 및 살균제를 처

리하면서 관리하였다. 매년 같은 품종을 재배하였으며, 

배추는 수호 품종으로 재식간격은 35 cm, 콩은 대풍 품

종으로 15 cm 간격으로 정식하였다. 관수는 토양과 작

물상태에 따라 필요 시 수행하였다. 작부처리는 배추 이

어짓기와 배추-콩 돌려짓기의 두 가지 작부로 시험구의 

크기 및 배치는 4 m x 6 m 시험구를 처리 당 3반복으

로 랜덤배치하였다. 각 년도에 따른 작물의 재배 및 토

양 이화학성 및 미생물상, 그리고 배추 수량조사 시기를 

Fig. 1.에 표시하였다. 

2.2. 토양 이화학성 조사 분석 

토양 물리성은 토양 삼상을 조사함으로써 분석하

였는데, 첫번째 작물이 재배되고 2016년 4월 경운 

작업 전과 8번째 작물을 재배한 후인 2022년 작물 수

확 후 1달 정도 지난 후에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토양의 채취는 100 cm3 코어(core)를 이

용하여 시험 토양의 표토(10-15 cm)와 심토

(20-25 cm)를 각 시험구 별로 3반복으로 채취하여 

105°C에서 이틀 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여 용적밀

도 및 토양공극률을 구하였다. 이 때 입자밀도는 국

내 밭 토양의 평균인 2.65 Mg/m3을 적용하여 고상률

을 계산하였다. 용적밀도, 토양 공극률 및 고상률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용적밀도 (g/mL) = (건토 무게)/100 (1)

토양 공극률(%) = 100-(토양 고상률) (2)

토양 고상률(%) = 용적밀도 x 2.65 (3)

토양 화학성은 매년 4월 하순에 포스트 홀 핸드 오거

(auger)를 사용하여 표토에 해당하는 5-15 cm 깊이로 

채취하였으며, 한 시험구에서 5개 지점을 무작위로 채

취하여 시료봉투에 넣은 후 잘 섞어주었다. 채취한 시료

는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서 48시간 이상 건

조시킨 후 2 mm 체로 쳐서 토양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

양 화학성 분석 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2+, Mg2+)으로 각 시험구 당 3반복으로 

측정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2)에 준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pH는 초자전극법으로 토양과 물을 1:5로 섞은 후 pH 

meter(Orion Versa Star Pro, Thermo Scientific, 

Massachusetts, USA)로 측정하였고, 유기물함량은 

Vario Max(Hanau, Germany) CN으로 탄소 함량을 

측정한 후 환산하였고, 유효인산함량은 Lancaster 방

법에 따라 UV 720 nm(UV/VIS spectrometer, 

Lamda 25, Perkinelmer Co., Norwalk, CT, USA)에

서 측정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 함량은 토양 샘플을 1 

M의 NH4OAc 추출액으로 침출한 여과액을 유도결합

질량분석기(Optima 2100DV, PerkinElmer Co., 

Norwalk, CT, USA)로 분석하였다. 

2.3. 토양 미생물군집 분석 

처리에 따른 토양 미생물군집은 2015년 처음 작물

을 재배하기 전과 2022년 8번의 작물을 재배한 후에 토

양시료를 4월 말에 채취하여 세균 및 곰팡이의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여 처리에 따른 미생물군집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토양 시료의 채취는 모종삽을 이용

하여 5-15 cm 깊이로 한 시험구에서 5 지점에서 토양

Fig. 1. The description of researc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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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취하여 시료 봉투에 넣어서 잘 섞어주었으며, 한 

처리의 시료 채취가 끝나면 70% 에탄올로 모종삽을 소

독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DNA 추출 전까지 -80°C 냉

동고에 보관하였다. 시험 전은 5 반복으로 시험 후 각 

처리는 3 반복으로 DNA 추출 키트(ISOIL for beads 

beating DNA extraction kit, Nippongene, Japan)

로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DNA를 추출하였으며, 추

출한 DNA는 -20°C에 냉동 보관하여 시험에 사용하였

다. 세균의 군집 분석을 위해 V4 부위를 16S rRNA 

specific primer를 통해 증폭시켰으며, 곰팡이 군집 분

석을 위해 ITS1 부위를 ITS specific primer를 통해 

증폭시켰고, 사용한 primer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6S 515F: 5’-TCGTCGGCAGCGTCAGATGTGTA

TAAGAGACAG-GTGCCAGCMGCCGC

GGTAA-3’ 

16S 806R: 5’-GTCTCGTGGGCTCGGAGATGTGT

ATAAGAGACAG-GGACTACHVGGGT

WTCTAAT-3’

ITS1F: 5’-TCGTCGGCAGCGTCAGATGTGTATAA

GAGACAG-CTTGGTCATTTAGAGGAA

GTAA-3’ 

ITS2R: 5’-GTCTCGTGGGCTCGGAGATGTGTAT

A AGAGACAG-GCTGCGTTCTTCATC

GATGC-3’ 

타겟 부위를 증폭시키기 위해 PCR을 수행하였으

며, PCR을 할 때 사용한 premix는 Amplitaq GOLD 

(Applied biosystems, Carlsbad, CA, USA)였고, 온

도 조건은 1) 95°C 10분, 2) 95°C 30초, 3) 55°C 30

초, 4) 72°C 1분으로 2)-4) 과정을 30 cycle 반복하

였다. 증폭된 샘플은 Macrogen(Seoul, South 

Korea)에 의뢰하여 Miseq 플랫폼(Illumina Co., 

California, USA)을 통해 미생물군집 분석을 수행하

여 DADA2를 이용하여 denoising과정을 거쳤으며, 

NCBI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taxonomic assign-

ment 작업을 진행하여 결과 파일로 제공되었다. 

이후, 미생물군집데이터의 분석은 R 프로그램

(4.3.1)의 phyloseq package와 microbiome pack-

age를 이용하여 α-diversity와 core heatmap anal-

ysis를 수행하였으며, labdsv package를 이용하여 

indicator taxa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얻어진 in-

dicator ASV들의 matrix에서 9 이상의 frequency를 

보이는 ASV들을 선발하였다. Core heatmap analy-

sis에서 Core ASV들의 선발은 세균 군집의 경우 0.002

의 detection과 0.5의 prevalence 수준으로 곰팡이 

군집의 경우 0.008의 detection과 0.5의 prevalence 

수준으로 각 12개, 13개의 ASV들을 선발하여 동정이 

되는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처리의 세균 및 

곰팡이 군집의 relative abundance는 Excel 프로그

램을 통해 세균은 Phylum 수준으로 곰팡이는 Class 수

준으로 처리에 따른 데이터를 정리하여 그래프를 생성

하였다. PCoA analysis(weighted unifrac)는 마크로

젠에서 제공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Emperor를 통해 3

개의 축을 보이는 3D로 생성하였다. 

2.4. 배추 수확 조사 

배추의 수량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

조사분석기준(RDA, 2012)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배추

의 수확시기인 정식 후 70일 후 한 시험구에서 10개체

씩 처리 당 총 30개체를 조사하였는데, 해당 시험구에

서 평균적인 생육을 보이며 병해충의 피해를 받지 않은 

배추를 선발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를 감싸고 

있는 겉잎도 포함한 총 무게를 측정한 후 10a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2.5. 통계 분석 

본 시험에서 수행한 통계 분석은 R(4.3.1)을 이용

하였으며, R의 기본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

으며, 분산분석 후 5% 수준 이하에서 유의성이 인정

이 되면 agricolae 패키지를 사용하여 bonferroni 분

석으로 사후검정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배추 이어짓기 및 돌려짓기 작부에 따른 토양 이화

학성 변화 

이어짓기와 돌려짓기 시험구 모두 첫번째 작물로 

동일하게 배추를 재배한 후 두번째 작물 재배 전의 채

취한 토양과 8번의 재배를 마친 후의 표토와 심토의 용

적밀도를 비교하였다(Table 1). 그 결과 표토에서는 8

년간 재배를 끝난 후에는 첫번째 재배 후와 비교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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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처리 모두에서 나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용적밀도

가 약간 증가하였다. 심토의 경우는 첫번째 재배 후와 

비교하여 8년간 재배를 끝낸 후 나지와 배추 이어짓기 

시험구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배추와 콩 돌려

짓기 시험구에서는 심토의 용적밀도가 유의한 수준으

로 감소하였다. 

토양 공극률 시험 결과도 용적밀도의 결과를 뒷받침

하였는데, 두번째 작물 재배 전의 표토의 공극률은 나지

와 비교하여 작물을 재배하였던 시험구에서 처리에 따른 

차이 없이 높은 공극률을 보였으나 8년간 재배를 계속하

여 수행한 후에는 두 작부처리 모두 표토의 공극률이 나

지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심토의 공극률은 두번째 작물 재배 전에는 나지와 두 작

부처리의 공극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8번 재배 후에

는 비록 두 작부처리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나지와 

비교하여 작물을 재배하였을 시 심토의 공극률이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토양의 용적밀도가 1.5 Mgm-3 이상에서는 작물의 

생육이 불량할 수 있으며, 용적밀도가 1.1-1.6의 범위

에서는 용적밀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생육량이 감소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Kim et al., 2010). 배추와 콩의 

뿌리 발달은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표준

시비법으로 작물을 재배한 선행연구 결과 배추의 근권 

깊이는 19-29 cm, 콩은 27-32 cm 범위로 보고하였으

며, 최대 신장 깊이는 사양토 기준으로 배추는 58 cm 

콩은 56 cm 로 관찰되어 두 작물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Zhang et al., 2017). 본 시험에서 표토는 

10-15 cm 깊이, 심토는 20-25 cm 깊이의 토양을 채

취하여 분석하였는데, 8년 간의 작물 재배 후 심토에서 

두 작부처리 모두 나지와 비교하여 공극률이 증가하였

다. 특히 배추와 콩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심토의 용적밀

도가 감소한 결과는 작물에 따른 뿌리 발달 특성의 차이

뿐 아니라 토양 유기물, 관개 등을 포함한 재배 환경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Marinari et al., 

2000; Kaduyu and Musinguzi, 2021). 

작부체계에 따른 토양 화학성 변화 결과는 Fig. 3.에 

Treatment Topsoil Subsoil

2016
Before cropping

Bare field 1.5±0.11 a 1.7±0.07 a

Cabbage monoculture 1.2±0.06 c 1.6±0.04 bc

Cabbage-Soybean 1.3±0.08 bc 1.7±0.1 ab

2022
After cropping

Bare field 1.4±0.05 a 1.7±0.05 a

Cabbage monoculture 1.4±0.04 a 1.6±0.06 bc

Cabbage-Soybean 1.4±0.02 ab 1.5±0.04 c

p-value ** **

Table 1. The change of soil density according to different cropping systems (ANOVA. **p-value < 0.01) 

 

Fig. 2. Soil porosity comparisons in different cropping systems and after 8 years of cultivation (ANOVA for Topsoil and 
Subsoil in bare field, monoculture and rotation, NS: no significance, *p-value < 0.05,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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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재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H

와 토양 내 양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작부처리

에 따른 토양화학성 요소들의 차이는 특정 연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작부처리에 따른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농경지에서 토양의 이화학성은 토양환경, 피복작물의 

양, 무기화된 정도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만 장기적인 변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고 하여 본 시험의 결과와 일치하는 보고가 있었다

(Yang et al., 2011). 장기간 이어짓기를 하면 돌려짓기

와 비교하여 토양 내 특정 양분이 결핍되거나 축적되는

데(Deligios et al., 2017), 본 시험에서는 퇴비를 투입

하지 않고 검정시비를 통해 각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비

료의 양을 측정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이어짓기에 따

른 양분의 불균형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2. 배추 이어짓기 및 돌려짓기 작부에 따른 배추 

생산성 비교 

돌려짓기와 이어짓기 작부처리에 따라 8년간 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추 재배시기가 겹치던 해의 배추 생산량

을 조사하여 처리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

으로 유의한 생산량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든 

조사 연도에서 이어짓기 재배구와 비교하여 돌려짓기 

재배구에서 더 높은 수량을 보였다(Fig. 4.). 토양 공극

률, 용적밀도, 유기물, pH 등을 포함한 토양 이화학성

은 작물의 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작물생산을 위해서는 경운, 유기물 

관리, 작부체계 개선, 토양 보전, 토양 내 미생물 다양성 

증진 등을 통해 토양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Lal, 

2003). 

작부체계가 토양 이화학성 및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토성, 재배 작물 그리고 재배 년수 등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돌려짓기 시 작물의 생산성이 20%까지 증

가할 수 있다(Zhao et al., 2020). Bak and Lee(2021)

의 연구에서도 배추 재배 시 감자, 콩과의 돌려짓기 시

험구에서 배추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높은 생산성을 보

였으며, 배추와 같은 십자화과에 속하는 유채의 재배에

서도 휴한기간과 돌려짓기 작물에 따라 생산량은 달랐

으나 이어짓기와 비교하여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높은 

생산량을 확인하여(Hegewald et al., 2018), 배추 재

배 시 돌려짓기를 수행하면 작물과 환경에 따라 증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어짓기와 비교하여 높은 수량을 얻

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Fig. 3. The change of soil chemical properties depending on two cropping systems 
(t-test, NS: no significance, *p-value < 0.05, **p-value < 0.01). 



 고랭지 여름배추(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재배에서 8년간 콩(Glycine max)과의 돌려짓기 재배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3

3.3. 배추 이어짓기 및 돌려짓기 작부에 따른 미생물군

집 비교 분석 

3.3.1. 배추 작부체계에 따른 미생물 군집 다양성 

배추 작부체계에 따른 세균 및 곰팡이 군집의 다양

성은 다양성을 나타내는 3개 지표를 사용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세균과 곰팡이 군집 모두 이어짓기와 

비교하여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더 높은 다양성을 나

타냈으며, 세균 군집의 경우는 작부처리와 상관 없이 

작물의 재배 후 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이어짓기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낮은 다양성을 

보였다. 곰팡이 군집의 경우 세균 군집과 비교하여 

편차가 큰 편으로 처리 간 유의성은 없었으나 군집 

구성원들의 풍부도를 고려한 Simpson 지표에서 돌

려짓기 및 이어짓기 미생물군집의 반복 간 편차가 감

소하여 작물의 재배와 작부의 영향을 받는 곰팡이 미

생물군집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작물의 재배와 

작부처리가 미생물군집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PCoA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Fig. 

6.). PCoA 분석 결과 작물의 재배 및 작부처리에 따

라 세균군집에서는 PC1이 86.24%, PC2가 4.5%, 

PC3가 2.7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곰팡이 군집에

서는 PC1이 43.19%, PC2가 18.92%, PC3이 

13.72%의 설명력을 보이며 각 처리의 미생물군집의 

구성원과 풍부도를 고려하였을 때 집단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의 미생물군집은 여러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으

며, 작부체계가 작물의 토양 미생물군집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밀(Town et al., 2022), 쌀(Lu et al., 2018), 

옥수수(Benitez et al., 2017), 수수(Oberholster et 

al., 2018), 토마토(Samaddar et al., 2021), 유채

(Town et al., 2023)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물에서 연구

가 수행되었다. 작부체계에 따른 미생물 군집 연구는 장

기적으로 돌려짓기를 수행했을 때의 토양 미생물군집의 

Fig. 4. The comparisons of kimchi cabbage yield between monoculture and rotation with soybean (t-test, NS: no significance,
*p-value < 0.05). 

 
 

Fig. 5. The comparisons of bacterial(A) and fungal(B) diversity according to cropping systems (ANOVA, NS: no significance,
*p-value < 0.05, **p-value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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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Lu et al., 2018; Town et al., 2022), 전작물의 종

류에 따른 미생물군집의 비교(Benitez et al., 2017; 

Samaddar et al., 2021), 그리고 작부체계 뿐 아니라 

재배 지역과 토성이 다른 경우(Oberholster et al., 

2018; Town et al., 2023)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세균과 곰팡

이 군집 모두에서 미생물 다양성 수준은 작부처리에 따

른 유의한 차이를 찾기 어려워 본 시험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양성 수준이 작부처리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을지라도 작부처리가 비근권

토양 및 근권토양의 미생물 군집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위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배추 작부처리에 따른 미생물군집의 특성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도 돌려짓기 작부가 근권 토양의 미생물

군집의 구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Bak et al., 2022; 

Jinhao et al., 2022). 선행연구에서는 화분에서 작물

을 재배하여 배추 생육기에 따라 근권 토양의 미생물군

집을 분석한 결과 배추 이어짓기 처리구보다 콩, 감자와 

돌려짓기 처리구에서 세균과 곰팡이 군집 모두 유의하

게 높은 미생물 다양성을 나타내었다(Bak et al., 

2022). 본 시험은 재배 기간 내내 특정한 병의 발병을 

관찰할 수 없었던 일반 농경지 포장에서 배추를 수확하

고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비근권 토양을 채취하여 수행

되었기 때문에, 작물의 영향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

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곰

팡이 군집에서 작부처리에 따른 미생물 다양성의 유의

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도 위 요인과 관련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곰팡이 군집에서도 이어짓

기 시험구와 비교하여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높은 다양

성을 보였기 때문에 배추를 장기적으로 재배할 경우 이

어짓기와 비교하여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더 높은 미생

물 다양성을 근권토양 뿐 아니라 비근권 토양에서도 관

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he PCoA analysis of two cropping systems according to bacterial(A) and fungal(B) communities (weighted 
unifr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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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배추 작부체계에 따른 미생물군집 특징 비교 

8년 간 배추를 이어짓기하였을 때와 콩과 돌려짓기 

하였을 때의 토양 세균 및 곰팡이 미생물 군집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세균 군집에서는 작물을 재배한 후 작부처

리와 상관 없이 Acidobacteriota, Bacteroidota, 

Pseudomonadota, Verrucomicrobiota가 감소하고 

Actinomycetota, Bacillota, Planctomycetota가 증

가하였으며, 특히 이어짓기 처리에서는 Chloroflexota

가 높은 상대풍부도를 보였으며, 돌려짓기 처리에서는 

Pseudomonadota가 높은 함량을 보였다(Fig. 7A.). 

곰팡이 군집에서는 작물을 재배하였을 때 작부처리와 

관계 없이 Sordariomycetes, Mortierellomycetes가 

감소하고 Eurotiomycetes가 증가하였으며, 돌려짓기 

처리에서는 이어짓기 처리구보다 약 5배 높은 

Dothideomycetes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어짓기 처

리에서는 Eurotiomycetes와 Agaricomycetes가 돌

려짓기 처리구와 비교하여 약 3배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Fig. 7B.). 

토양 내 유기물 수준은 미생물군집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Pankaj et al., 2017), 유기물 함량이 낮을수록 

Acidobacteria, Chloroflexi, 그리고 Verrucomicrobia

와 같은 oligotrophic bacteria가 증가하고, 유기물 함

량이 높으면 Proteobacteria, Bacteroidetes, Actinobacteria

와 같은 copiotrophic bacteria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연상태의 토양과 비교하여 농경지 토양에

서는 곰팡이 군집의 Ascomycota가 증가하고 

Basidiomycota가 감소하였다(De Castro et al., 2008). 

본 시험에서는 비록 퇴비는 투입하지 않아 시험 전

과 비교하여 유기물 함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

나, 작물을 재배한 시험구들은 매년 경운을 수행하였

고,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계산된 화학

비료가 투입되었으며, 재배 작물의 잔재물을 일부러 

남겨두지는 않았으나 작물이 생장하면서 식물의 뿌

리나 잎 등이 자연스럽게 토양 내에 투입이 되었다. 

Proteobacteria, Firmicutes, Actinobacteria, 그리고 

Bacteroidetes는 최근에 각각 Pseudomonadota, 

Bacillota, Actinomycetota 그리고 Bacteroidota로 이름

이 바뀌었기 때문에(Robitzski, 2022) 선행연구 결

과와 본 시험의 결과를 비교할 때 이를 고려하여 고

찰을 수행하였다.

본 시험 결과에서는 작부체계와 상관없이 8년의 작

물 재배 후 copiotrophic bacteria로 알려진 

Pseudomonadota, Bacteroidota, Actinomycetota 

중 Actinomycetota만 증가하였고, Pseudomonadota

와 Bacteroidota는 감소하였다. 곰팡이 군집에서는 농

경지에서 증가한다고 알려진 Ascomycota에 속하는 

Fig. 7. The relative abundance of bacterial(A) and fungal(B) communities according to cropping systems described in
phylum and class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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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tiomycetes와 Sordariomycetes가 상반된 결과

를 보였는데, 작물 재배 후 Eurotiomycetes는 증가하였

으나 Sordariomycetes는 감소하였다. 본 시험은 선행

연구들과 다른 환경과 다른 작물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

며, phylum과 class 수준에서의 분석은 다양한 미생물

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였으나 일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로 설명하기 어려

운 부분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genus와 species 수준

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미생물군집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Indicator taxa analysis를 통해 각 작부 처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풍부도를 보이는 ASV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어짓기 처리구에서는 3개의 세

균 ASV와 4개의 곰팡이 ASV가 선발되었고, 돌려짓기 

처리구에서는 5개의 세균 ASV와 9개의 곰팡이 ASV가 

선발되었다(Table 2).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선발된 7

개의 ASV들 중 특히 Ktedonobacter racemifer, 

Penicillium 속에 속하는 ASV, 그리고 Fusarium 

oxysporum이 돌려짓기 시험구와 비교하여 높은 상대

풍부도를 보여 배추 이어짓기와 관련이 큰 미생물들일 

가능성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돌려짓기 시험구에

서는 곰팡이 군집의 경우 동정이 되지 않은 몇몇 ASV들

이 확인이 되었으나 Pseudarthrobacter phenan-

threnivorans, Emericellopsis minima가 높은 상대

풍부도를 보여 콩과의 돌려짓기 작부가 이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어짓기 작부의 indicator로 선발된 Ktedonobacter 

racemifer는 화분에서 배추를 7번 연속 재배한 Bak et 

al.,(2022)의 연구에서도 Ktedonobacteraceae family 

가 배추 이어짓기 시험구의 근권 토양에서 유의하게 높

은 풍부도를 보여 배추를 연속해서 재배할 경우 근권 및 

비근권 토양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

Domain Group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Species

Relative 
abundance(%)

Monoculture Rotation

Bacteria

Monoculture Actinomycetota Actinomycetes Motilibacterales Vallicoccaceae Vallicoccus V. soli 0.30 0.00

Monoculture Chloroflexota Ktedonobacteria Ktedonobacterales Ktedonobacteraceae Ktedonobacter K. racemifer 2.26 0.43

Monoculture Acidobacteriota Vicinamibacteria Vicinamibacterales Vicinamibacteraceae Luteitalea L. pratensis 0.33 0.15

Rotation Actinomycetota Actinomycetes Kitasatosporales Streptomycetaceae Streptomyces S. parmotrematis 0.00 0.20

Rotation Actinomycetota Actinomycetes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Arthrobacter A. cavernae 0.01 0.53

Rotation Pseudomonadota Betaproteobacteria Burkholderiales Burkholderiaceae Paraburkholderia P. lacunae 0.02 0.20

Rotation Actinomycetota Actinomycetes Micrococcales Micrococcaceae Pseudarthrobacter P. phenanthrenivorans 0.36 1.23

Rotation Pseudomonadota Alphaproteobacteria Caulobacterales Caulobacteraceae Phenylobacterium P. mobile 0.06 0.17

Fungi

Monoculture Ascomycota Eurotiomycetes Eurotiales Aspergillaceae Penicillium unidentified 8.08 1.58

Monoculture Ascomycota Sordariomycetes Hypocreales Hypocreaceae Trichoderma T. hamatum 0.80 0.21

Monoculture Ascomycota Eurotiomycetes Eurotiales Aspergillaceae Penicillium P. simplicissimum 1.04 0.35

Monoculture Ascomycota Sordariomycetes Hypocreales Nectriaceae Fusarium F. oxysporum 8.11 3.93

Rotation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0.13 4.97

Rotation Ascomycota Sordariomycetes Hypocreales Bionectriaceae Clonostachys unidentified 0.01 0.23

Rotation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0.61 6.67

Rotation Ascomycota Dothideomycetes Pleosporales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0.03 0.51

Rotation Ascomycota Dothideomycetes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unidentified 0.07 0.87

Rotation Basidiomycota Microbotryomycetes Microbotryomycetes Chrysozymaceae Sampaiozyma unidentified 0.26 0.93

Rotation Ascomycota Dothideomycetes Pleosporales Pleosporaceae Alternaria unidentified 0.05 0.72

Rotation Ascomycota Sordariomycetes Hypocreales Hypocreales Emericellopsis E. minima 0.75 3.19

Rotation Ascomycota Leotiomycetes Helotiales Helotiaceae unidentified unidentified 0.03 0.20

Table 2. The list of bacterial and fungal indicator taxa according to crop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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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선행연구의 곰팡이 군집 분석 결과 본 시험의 이어

짓기 시험구에서 높은 상대풍부도를 보인 Fusarium 

oxysporum과 Penicillium 속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비록 모든 Fusarium oxysporum이 병원성인 것은 

아니지만 F. oxysporum에 속하는 몇몇 strain들은 배

추에서 시들음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 배추를 이어

짓기하였을 때 밀도가 증가하여 병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Moon et al., 2001).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 F. oxysporum이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유의하

게 증가하여 indicator로 선발된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Penicillium 속이 

Fusarium 속과 함께 배추 이어짓기 시험구의 in-

dicator로 선발된 본 연구 결과는 땅콩, 토마토 등에서 

Penicillium 속이 병원성 Fusarium을 억제한다고 보

고한 몇몇 선행연구들과(Sabuquillo et al., 2009; Li 

et al., 2020)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 Penicillium이 배

추의 연속 재배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

가적인 시험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콩과의 돌려짓기 시험구의 indicator로 선발된 

Pseudarthrobacter phenanthrenivorans와 

Emericellopsis minima에 대해서 콩을 재배하는 농

경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

으나 creosote로 오염된 토양에서 분리된 P. phenan-

threnivorans Sphe3가 페놀의 생분해능이 있다고 보

고가 되어(Asimakoula et al., 2023) 본 연구에서 콩 

돌려짓기 작부의 indicator로 선발된 P. phenan-

threnivorans 도 농경지 내 유기물 분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작부체계에 따른 core ASV들의 풍부도를 비교한 결

과도 indicator taxa analysis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Fig. 8.). Core ASV 분석은 특정 처리 뿐 아니라 샘플 

전체를 고려하였을 때 우점적으로 존재하는 ASV들을 

세균과 곰팡이 군집에서 각 12개, 13개를 선발하여 작

부처리에 따라 풍부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균의 core ASV 분석(Fig. 8A.)에서는 

Ktedonobacter racemifer가 배추 이어짓기 시험구

에서 돌려짓기 시험구나 시험 전 토양보다 상당히 높은 

풍부도를 보임으로써 indicator 분석결과와 일치하였

다. 콩과의 돌려짓기 시험구에서는 Bradyrhizobium 

stylosanthis가 이어짓기 시험구와 비교하여 높은 풍부

도를 보였다. 

Morris et al.(1998)의 연구에서는 콩의 뿌리에서 

분비되는 isoflavones의 영향으로 콩의 근권에는 

Bradyrhizobium japonicum 이 발견되며, 콩 근권의 

핵심 미생물 군집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도 

Bradyrhizobium genus에 속하는 OTU가 콩의 근권 

미생물 군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

여(Lee et al., 2015) Bradyrhizobium genus가 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곰팡이 군집의 core ASV 분석 결과에서는 데이터베

이스가 아직까지는 부족하여 상당 수의 ASV들이 동정

이 되지 않아 추후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됨에 따라 다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데이터베

이스를 토대로 core ASV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선발된 

ASV들 간에서는 작부체계에 따른 눈에 띄는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Fig. 8B.), 13개의 ASV들 중에 

Chaetomiaceae Family에 속하는 ASV가 4개나 확인

되었고,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서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는 Olpidium brassicae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어짓기 시험구의 indicator로 선발

되었던 F. oxysporum 도 core ASV로 선발되어 이어

짓기 시험구에서 돌려짓기 시험구보다 약간 높은 풍부

도로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 oxysporum은 indicator taxa analysis에서도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약 8% 정도 상대 풍부도로 약 4%

인 돌려짓기 시험구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대풍부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작부처리에 따른 O. bras-

sicae의 풍부도의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배추와 같은 십자화과로 알려진 유채에서도 이어짓기

를 하였을 때 O. brassicae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어(Hilton et al., 2013; Bennett et al., 

2014) 보다 장기적으로 배추를 이어짓기할 경우 토양 

내 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려짓기 재배는 이어짓기 재배

와 비교하여 근권 토양에 유용한 미생물이 구성되어 토

양 내 양분 순환 등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

합의 돌려짓기 작부는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양분의 이

용도를 증진시켜 작물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Ryan et al., 2009; Guiñazú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4번의 배추 생산성 조사 시기 중 

한 번만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량을 보

였으며, 나머지 세 번의 조사 시기에서도 유의성은 없었

으나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높은 수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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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8. Heatmap of bacterial(A) and fungal(B) core ASVs according to cropping systems (bacterial core ASVs were selected 
with 0.002 of detection and 0.5 of prevalence, fungal core ASVs were selected with 0.008 of detectino and 0.5 of 
prevalence). 



 고랭지 여름배추(Brassica rapa subsp. pekinensis )재배에서 8년간 콩(Glycine max)과의 돌려짓기 재배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9

두 작부처리의 미생물군집 비교 결과 콩과의 돌려

짓기 작부에서 콩과 연관성인 높은 것으로 추측되는 

Bradyrhizobium stylosanthis가 돌려짓기 작부의 

indicator 로 선발되었으며, B. stylosanthis는 질소 

고정 공생균으로 알려져 있어(Delamuta et al., 

2016) 돌려짓기 작부에서의 배추의 높은 생산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험 기간 동안 

특별한 병의 발생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배추 이어짓

기 시험구에서 F. oxysporum의 밀도가 유의하게 증

가하여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추후 토양 전염성 병의 

발병으로 배추 재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4. 결  론 

본 시험에서는 8년간 고랭지 배추를 이어짓기로 재

배하였을 때의 작물의 생산성, 토양 이화학성 및 토양 

미생물군집의 변화를 콩과 배추를 돌려짓기하였을 때

와 비교하여 장기간 이어짓기를 하는 작부 형태가 배추 

생산성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콩과의 돌려짓기 처리구에서는 배추 이어짓기 처리구

와 비교하여 심토의 공극률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두 작

부처리의 토양 이화학성 요인들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배추의 생산성도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돌

려짓기 시험구에서 4번의 조사 년도 모두 높은 수량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토양 

미생물군집은 세균과 곰팡이 군집 모두 돌려짓기 시험

구에서 다양성이 증가하였으며,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는 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소고정 공생균

이 유의하게 높은 밀도로 확인되었고, 이어짓기 시험구

에서는 배추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이 높은 밀도

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배추와 콩을 돌려

짓기하면 배추 이어짓기와 비교하여 토양 이화학성에

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유용미생물의 증진 및 병원성 

미생물의 밀도를 낮춤으로써 장기적으로 고랭지 배추

의 안정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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