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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설 수박 생산지는 서부 평야권과 동부 산악권으로 나뉜다. 서부 평야권 지역에서는 주로 1
월 상순부터 정식을 시작하여 4월 중·하순에 첫 수박을 수확하는 작형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정식 시기의
야간 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저온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저온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를
야기한다. 수박재배는 가온보다는 다중피복에 의한 보온에 의존함에 따라 주간에 시설 내 온도확보를 못
한 경우 야간온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수박 착과기에 저온이 경과하면 착과율이 현저하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과실 초기비대가 지연되어 수확

기에 과중이 감소하고 당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저온기 전열선을 이용한 수박 재배 기술은 전
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되었으며, 저온기 수박 재배시 전열선을 착과 예정부위에 설치하여 착과시키
기 1주일 전부터 착과 후 15일까지 가온함에 따라 활착촉진과 착과 소요일수 단축, 착과율 향상, 과중 증
가, 당도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익산지역 수박 전열선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조사하고 전열선 미도입

농가와 비교 분석을 통해 혁신기술의 순수효과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조사농가의 재배유형은 단동 형태의 비닐하우스이며 재배면적은 2,200평 이고, 재배품종은 스피드이다.

평균 재배작기는 1월 정식 후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작형과 5월 중순 정식 후 7월 말에 수확
하는 2작기로 재배한다.
수박 전열선 도입 농가의 kg당 평균단가는 1,569원으로 전열선 미도입 농가보다 15일정도 조기수확이

가능하여 평균단가가 약 34.7%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열선 도입농가의 10a 당 총수입은 9,420,532원,
전열선 미도입 농가의 총수입은 7,358,280원으로 전열선 미도입 농가보다 28.0% 증가하였다. 전열선 사용
농가의 경영비는 2,864,422원, 전열선 미사용 농가의 경영비는 2,423,441원으로 경영비 분석 결과 전열선
사용 농가의 경영비가 14.4%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비의 세부 구성비 중 전열선 사용농가는 전열
선 설치 및 전기 승압 공사료와 전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열선 미도입 농가보다 기타재료비가 28.1%,
수도광열비가 61.3% 가 증가하였다.
소득분석 결과 전열선 도입 농가의 소득은 6,116,223원, 전열선 미도입 농가의 소득은 4,468,987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열선 도입 농가는 전열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타재료비와 수도광열비가 증가하였으나, 미도
입 농가보다 높은 평균단가로 인하여 소득이 36.9% 높게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저온기 전열선을 이용한
수박 재배 기술도입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T. 063-290-6124, F. 063-290-6095 jhjang24@korea.kr
§ 본 성과물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67012022)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022 추계

mailto:jhjang2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