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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송이(Tricholoma Matsutake)는 소나무와 외생균근균을 형성하고 있는 담자균류의 일종으로 한

국과 일본, 북한, 중국대륙에 널리 분포하며, 유사한 송이류는 대만 뉴기니아, 유럽, 북아프리카, 

북미대륙에서도 나타난다. 송이는 고가의 지연식품으로 임업부산물 수출품 중 외화가득률이 가장 

높다. 송이는 투자비용 없이 자연에서 채취하므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일본에서는 거의 무한

정으로 수입하므로 무역 장벽이 없는 매우 유리한 소득원으로서 FTA에 대처 할 수 있는 농민의 

소득증대의 기대 품목이다.

 우리나라 송이 발생량은 1970년 매우 심한 흉년(64톤 생산)을 겪은 이후 1992년에 이르기까지 

300톤에서 1,300톤까지 풍년과 흉년의 차이가 심하였지만, 반등하는 가격변동으로 인해 지속적으

로 5,000만불 이상 수출고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는 20년 만에 맞이하는 매우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여(137톤 생산) 수출액도 1992년의 1/4 수준인 2,100만불 수출에 그치고 말았다. 

1993년에는 전국적으로 작물이 한창 자라나는 여름철인 6월부터 8월 동안에 저온 현상이 있어서 

평년보다 1-4℃가 낮았고 9월가 10월에는 가을 가뭄 현상이 있었으며, 9월 이전까지 발생하는 

여름송이가 예년보다 훨씬 많이(1993년  총생산량의 55%) 생산되었다. 1994년 여름에는 열대야 

현상이 오랬동안 지속되고 높은 기온을 유지 했지만 가뭄이 심하여 1993년 생산량 수준에 가까

운 145톤에 그쳐 수출액이 3,000 만불을 넘지 못하는 해가 이어졌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여야만 자랄수 있는 버섯이다. 송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송

이 균의 성장 뿐 만 아니라 소나무 뿌리 발달이나 소나무 체내 탄수화물 대사 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수목과 미생물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수분상태가 중요

하며, 실제로 송이 발생기간 동안의 기상이 송이 발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보고자들이 

보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상 현상이 송이 발생을 50% 이상 좌우하며, 8월에는 강수량이 많고 

온도가 높을수록, 9-10월에는 강수량이 많을수록 송이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보고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9월의 강수일수가 송이 발생량과 높은 함수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송이 증산을 위하여 어떤 처리를 산지에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산지 환경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한다. 송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인공적인 처리가 실용성이 있더라도 처리시기

가 대부분의 송이가 실제 발생하는 기간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처리이후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따

라 처리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 까지 송이 서식지의 환경자료는 송이 서식지 인근의 기상대의 기상자료를 근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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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송이 서식지의 기상자료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송이 서직지의 기상을 관측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이 장치에 기록된 기상자료에 근거하여 송이 서식지의 자연환경을 분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기상자료 기록 장치

  기상자료를 획득하는 장비중 CPU는 PIC16F84를 이용하여 만든 컴파일테크노로지의 PB1S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 중앙처리장치 

약 2m 정도의 비닐관을 이용하여 2개의 온도 센서와 2개의 조도 센서 그리고 1개의 습도 센서를 

장착하여 하나의 센서군을 제작하였다. 또한 송이 서식지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 약 20m 지점에 

이 센서군을 설치하여 총 30개의 환경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획득된 기상자료는 플

래쉬메모리에 저장하였으며, 기상자료는  30분에 1회씩 측정하였다. 중앙처리장치가 자료를 획득

하는 시간은  1분도 소요되지 않았으며, 자료를 측정하지 않는 시간에는 시계를 제외한 모든 장

치를 꺼서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장치를 설계하였다. 이론상으로는 12V 건전지로 약 6개

월간 사용할 수 있으나 두 달마다 송이서식지에 가서 플래쉬메모리를 수거하고 전지를 교환하도

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기상자료 획득 장치이다.

그림 2. 기상자료 기록 장치

3. 기후 분석프로그램

  플래쉬메모리에 기록된 기상자료는 MATLAB을 이용하여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음의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1). 시간을 보정하는 프로그램

  건전지의 수명이 거의 다하게 되면 기전력이 기기를 구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장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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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도 변화하였다. 또한 측정 시간 간격도 정확하게 30분이 아니라 32분 30초, 33분, 31분 

씩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조도 센서와 그 지역의 일출 시간을 고려하여 보정하는 프로그

램. 

2). 각 센서의 디지탈 자료를 실제 값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디지털로 기록된 값을 각 센서의 특성방정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측정값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3). 도식화하는 프로그램

 그래프로 측정값을 보이도록 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몇 일간의 자료를 보고 분석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clear;

ViewSpan = input(['InPut ViewSpan in Days \n',...

InPut ViewSpan in Days 

Default view span is 7 days

 Just Push Enter Button to use Default ViewSpan ==> ?:

이때 분석할 날짜를 쳐주면 분석할 프로그램을 치라는 문이 나온다

 Put the Loading File Name i.e.

 RealYang0209.txt 

 RealYang030109.txt 

 RealYang030326.txt 

 RealYang031018.txt 

 RealYang031219.txt 

 RealJieshin020820-030419.txt 

 이때 측정기간 1주일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그림 3. climatic graph for 1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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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간 3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climatic graph for 3 days

4. 결 론

1. 송이 서식지에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환경인자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2. 송이 서식지 환경인자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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