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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동향 6월 표고버섯 재배량 전년 대비 감소

 6월 표고목 재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톱밥배지는 2.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수익성 악화로 인해 표고버섯 재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6월 표고버섯 재배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표고목 톱밥배지

증감률 -8.6 -2.6

자료: 산림경제연구실, 표본임가 및 모니터 조사치(6.19∼6.26).

 병해충은 표고목 재배 임가의 18.9%, 톱밥배지 재배 임가의 16.8%에서 발생

∙표고목은 푸른곰팡이, 민달팽이 등이 주로 발생하였음.

∙톱밥배지는 푸른곰팡이, 버섯파리 등이 주로 발생하였음.

∙병해충은 주로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발생하므로, 다가오는 여름을 대비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출하동향·전망 7월 표고버섯 출하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7월 표고목 생표고와 건표고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1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고목 표고버섯의 품질은 생표고와 건표고 모두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7월 톱밥배지 생표고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톱밥배지 생표고의 품질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표고버섯 전년 대비 출하량과 품질
단위: %

구분

표고목 톱밥배지

생표고 건표고 생표고

6월 7월(예상) 6월 7월(예상) 6월 7월(예상)

출하량 증감률 -16.3 -9.4 -25.0 -11.0 -7.7 -2.4

품질

좋음 26.5 0.0 25.0 13.3 16.2 13.3

비슷함 32.4 85.7 46.4 73.4 67.6 70.8

나쁨 41.2 14.3 28.6 13.3 16.2 15.9

자료: 산림경제연구실, 표본임가 및 모니터 조사치(6.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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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향 및 

전망

[생표고] 7월 수입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6월 생표고 수입량은 512톤으로 전년 동기(428톤) 대비 19.6% 증가함.

 7월 생표고 수입량은 국내 생표고 재배량 감소로 전년 동기(359톤) 대비 증가할 전망 

[톱밥배지] 7월 수입량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 전망

 6월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3,661톤으로 전년  동기(3,406톤) 대비 7.5% 증가함(6월 25일 기준).

 7월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전년 동기(3,875톤)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할 전망

 생표고 월별 수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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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밥배지 월별 수입 동향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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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5년 6월 톱밥배지는 25일까지의 자료임.
    2) 평년은 2020년∼2024년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TRASS).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표고버섯 월별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2025년

생표고 702 705 622 450

건표고 150 148 168 95

조제표고 789 1,026 898 656

2024년

생표고 383 459 437 428 359

건표고 137 179 183 165 219

조제표고 792 892 896 896 888

평년

생표고 452 405 413 422 325

건표고 136 145 122 121 123

조제표고 666 849 936 856 808

주: 평년은 2020년∼2024년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 T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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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동향 [서울 가락시장] 6월 국산 생표고 반입량 전년 대비 감소, 가격은 상승

 6월 국산 생표고 반입량은 392톤으로, 전년 동기(411톤) 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수입산 반입량은 

214톤으로, 전년 동기(212톤) 대비 0.9% 증가하였음.

 6월 국산 생표고 중품 4kg당 도매가격은 28,759원으로, 전년 동기(26,489원) 대비 8.6% 상승함. 

 6월 수입산 생표고 4kg당 도매가격은 21,135원으로, 전년 동기(17,323원) 대비 22.0% 상승함.

 국산 생표고 등급별 평균 도매가격(서울)
단위: 원/4kg

연도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2025년

상품 34,489 34,649 35,835 45,225 

중품 26,488 24,365 22,520 28,759 

하품 17,557 15,288 13,333 15,556 

2024년

상품 34,937 30,465 35,432 40,088 47,789 

중품 25,279 22,323 23,409 26,489 28,101 

하품 16,536 15,168 14,316 15,550 15,200 

평년 중품 24,434 22,000 23,257 26,103 26,600

주 1) 월별 가격은 가락시장 일일 도매가격의 월별 평균 가격을 의미함.
    2) 평년은 2020년∼2024년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가락시장.

 수입산 생표고 평균 도매가격(서울)
단위: 원/4kg

연도 3월 4월 5월 6월 7월

2025년 19,346 16,897 20,065 21,135  

2024년 24,004 20,714 20,433 17,323 16,043 

주) 월별 가격은 가락시장 일일 도매가격의 월별 평균 가격을 의미함.
자료: 가락시장.

 생표고 일일 도매가격 동향(중품)
단위: 원/4kg

주 1) 일일 가격은 5일 이동 평균 가격임.
    2) 평년은 2020년∼2024년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가락시장.

[건표고] 6월 건표고 품위간 가격차 확대

 6월 백화고, 다화고, 향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향신, 등외, 슬라이스는 하락하여 품위간 가격차가 확대됨. 

 6월 건표고 시세 현황
단위: 원/kg

연도 백화고
다화고

(흑화고)
동고 향고 향신 등외 슬라이스

2025년 140,000 80,000 45,000 40,000 27,000 22,000 24,000

2024년 130,000 66,500 45,000 37,500 30,000 23,500 26,000

주: 입찰 시세를 관련 업체로부터 조사함.

[대구] 6월 생표고 가격 전년 대비 상승

 6월 생표고 반입량1)은 137톤으로 전년 동기(137톤)와 비슷하며, 

4kg당 도매가격은 24,966원으로 전년 동기(23,494원) 대비 

6.3% 상승함.

 생표고 평균 도매가격(대구)
단위: 원/4kg

연도 3월 4월 5월 6월 7월

2025년 23,413 20,412 22,381 24,966 

2024년 25,310 19,391 22,388 23,742 23,869 

주 1) 월별 가격은 대구농수산물시장 일일 도매가격의 월별 평균 가격을 의미함.
    2) 2025년 6월은 25일까지의 자료임.
자료: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가격전망 7월 생표고 가격 전년 대비 강보합세 전망

 7월 생표고 가격은 재배량 감소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 반입량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합한 값이며, 반입량과 도매가격은 2025년과 2024년 모두 6월 1~25일까지의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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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주요 병해충 발생 및 조치방법

푸른곰팡이-원목

발생원인 및 증상

 표고균사를 직접 사멸하는 균

 초기감염은 5~7월 종균 접종구멍과 나무표면 골 사이에 발생

 고온다습을 좋아하며 장마철 재배장 관리가 매우 중요

 배수 불량하고 통풍이 잘되지 않는 저지대 재배장 주의

예방 및 조치방법

 장마시 재배장의 측면 비닐과 차광망을 최대로 올려 과습 방지

 재배장은 통풍과 배수가 원활히 유도

 재배장에 생석회를 살포

 버섯목 관리불량으로 스티로폼 마개가 들림 현상이나 미숙버섯 제거

민달팽이

발생원인 및 증상

 흙 속이나 낙엽 등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월동후 이른 봄부터 활동

 산란은 봄과 가을에 2회, 40여개씩 땅속이나 낙엽 아래에 산란

 유충은 약 60일 정도 지난 후 부화, 5~6개월 후 성충(길이 6㎝ 정도)

 생표고를 갉아 먹으며 표고 품질을 크게 손상시킴

예방 및 조치방법

 약제처리시 섭식량이나 부착량이 적으면 죽지 않고 마비된 채로 생존

 재배장 주변 정리 및 서식처 제거

 재배장 바닥의 과습방지를 우선적으로 시행

 맥주 또는 막걸리와 담배를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약제살포와 병행

 소금, 석회 등을 살포하거나 유인제(메타알데히드 성분)를 살포

푸른곰팡이-톱밥배지

(페니실리움)

발생원인 및 증상

 주로 재배사 내부와 배지표면이 건조할 때 발생

 배지의 넓은 부위에 걸쳐 발생. 연한 녹색, 쑥색 등의 색을 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해균으로 3~5월 건조기에 발생

예방 및 조치방법

 발생시 3~4일간 재배사내 살수횟수 및 살수량 늘려줌

 개봉 후 적정 습도, 온도관리(낮온도 최고25~27℃미만)가 중요하며 

재배사 측창과 천정 개방 자제 및 보습위주 관리

자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교육자료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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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망 요약 (2025. 7. 14.∼8. 10.)

 기   온 전망: 평년(24.0~25.2℃)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강수량 전망: 평년(245.9~308.2㎜)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주간별 날씨 전망

1주

(7.14.~7.20.)

(평균기온) 평년(23.8~25.2℃)보다 높을 확률이 70%입니다

(강수량) 평년(42.1~74.4㎜)보다 적을 확률이 50%입니다.

2주

(7.21.~7.27.)

(평균기온) 평년(24.8~26.4℃)보다 높을 확률이 60%입니다.

(강수량) 평년(31.6~67.9㎜)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3주

(7.28.~8.03.)

(평균기온) 평년(25.7~26.9℃)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강수량) 평년(23.5~62.0㎜)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4주

(8.4~8.10.)

(평균기온) 평년(25.3~26.9℃)보다 높을 확률이 60%입니다.

(강수량) 평년(31.0~61.8㎜)보다 적을 확률이 50%입니다.

2025년 8~9월 예보 (2025. 6. 23. 발표)

8월
(월 평균기온) 평년(24.6~25.6℃)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월 강수량) 평년(225.3~346.7㎜)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9월
(월 평균기온) 평년(20.2~20.8℃)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월 강수량) 평년(84.2~202.3㎜)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이 ｢임업관측(표고버섯)｣은 산림청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경제연구실에서 재배자들의 재배 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임업 및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호 예고

예정 일자

2025년 9월 4일

•내용: 표고버섯 재배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출입동향 및 전망

�임업관측월보�는 인터넷과 임업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가운데 【소통】 메뉴 아래의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TEL 061) 820-2137 FAX 061) 820-2414 담당자 송성환, 정효재

http://www.forest.go.kr TEL 042) 481-4206 FAX 042) 481-4198 감  수 민경택(산림경제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