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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녹두(Vigna radiata (L.) Wilczek)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작물로 콩(Glycine max 

(L.) Merrill), 팥(Vigna angularis Willd.) 다음으로 이용도가 높으며, 주로 종자를 발아시켜 숙주나물로 이용하거나 분말로 가

공하여 청포묵이나 녹두전 등의 재료로 이용된다. 녹두는 기후 및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서 논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재배

기간이 100일 이내로 비교적 짧아 다양한 작부체계에 적용될 수 있다. 예로부터 해독 또는 독성 중화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남부지역의 논에서 재배가 용이한 녹두 품종을 선발하고자 생육 특성과 수확량 등을 확인하였으며, 수확된 종자를 대상

으로 발아시켜 숙주나물의 특성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경상남도 밀양의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 시험포장을 이용하여 녹두 4품종(다현, 산포, 아름, 다도)을 재배하였으며, 

작물의 생육 특성과 수확량은 농촌진흥청 연구조사 분석기준을 토대로 조사하였다. 종실의 단백질 함량은 질소분석기를, 조

지방 함량은 자동유지추출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700°C 직접회화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탄

수화물 함량은 100 중량부에서 수분, 단백질, 지방, 회분을 뺀 나머지로 표시하였다. 숙주나물 특성은 종자를 4시간 수침한 후 

기온 20°C, 수온 20°C로 조절된 암실의 재배기에 치상하여 5일간 재배하고 전장, 배축장, 근장, 배측 직경, 나물 수율 등을 조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녹두 4품종(다현, 산포, 아름, 다도)을 논에서 재배하였을 때, 개화기는 파종 후 50일 전후이며, 다현이 다른 3품종들에 비해 

3일 빨랐다. 경장은 다현과 산포가 55cm 이상으로 컸으며. 다도는 50cm 이하로 작았다. 수량구성 요소에서 주당 협수는 다도

가 36.8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현과 아름은 28개이며, 산포는 23개로 적었다. 착협고는 산포가 11.2cm로 높았고, 다도와 다현

은 5.0cm 이하로 낮았다. 백립중은 아름이 5.1g으로 가장 무거웠고, 나머지 3품종은 4.3~4.4g으로 유사하였다. 아름은 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종실 크기는 중대립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우나 약한 바람에 의해서도 쉽게 도복되어 논 재배 시 적합하

지 않았다. 이에 반해, 다도와 산포는 도복에 강한 특성을 보였다. 특히, 다도는 착협량이 많아 다른 품종들에 비해 논 재배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종실의 단백질, 조지방, 회분,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26.2~28.3%, 0.28~0.52%, 3.58~3.71%, 

58.4~60.5%로 품종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숙주나물 특성 중에 종자 발아율은 다도가 94.2%로 우수하였고, 

부패 및 경실 종자 비율도 5% 이하로 낮았다. 숙주나물 전체 길이는 25.2cm로 길고, 배축의 신장 속도가 빨라 나물 수율 측면에 

있어서도 다도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도는 착협량이 많고, 도복에 강하여 남부지역 논에서 재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실 종자 비율이 적고 나물수율이 높아 숙주나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숙주나물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나물 수율뿐만 아니라 기능성 물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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