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assland and Forage Science 43(1): 28~34, 2023 ISSN 2287-5824 (Print)
https://doi.org/10.5333/KGFS.2023.43.1.28  ISSN 2287-5832 (Online)

- 28 -

Research Article

무경운 논에서 하계 자생사료작물의 파종량이 생육특성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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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effects of seed rate of native grasses, called native summer forage crops (NSFC), on 
their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s in no-tillage paddy fields in central provinces. NSFC cultivati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guidelines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during 2020 to 2022. Echinochloa crusgalli ‘Jeju native’, 
Setaria viridis ‘Korean native type’, Digitaria sanguinalis ‘Korean native type’) were sown by various seed rate in the experimental 
field (3m × 4m plot) of Department of Animal Resources Development, Seonghwan–eup, Cheonan, Korea in late-May or early-June 
for 3 years and harvested in middle-September. Dry matter yields (DMY) in Echinochloa crusgalli and Setaria viridis increased as 
increasing seed rate. DMY in 40 kg ha-1 of Echinochloa crusgalli was the highest and DMY in 60 kg ha-1 of Setaria viridis was the 
highest. However, All treatments of Digitaria sanguinalis showed similar DMY. Yields of NSFC were the order of Echinochloa 
crusgalli (9,681~11,092 kg ha-1) > Digitaria sanguinalis (8,311~9,023 kg ha-1) >etaria viridis (3,145~4,749 kg ha-1). The contents of 
crude protein in NSFC were the order of Digitaria sanguinalis > Echinochloa crusgalli > Setaria viridis. The contents of ADF and 
NDF in NSFC were the order of Echinochloa crusgalli > Digitaria sanguinalis > Setaria viridis. As shown in above results, we 
suggest that introduction of NSFC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in order to stably increase yields of forage crops for utilization 
of the double cropping system in no-tillage padd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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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4년부터 한국과 농‧축산업 생산 주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체결됨에 따라 농·축산관련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국내 농·축
산업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농·축
산업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과 함

께 기술개발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현재 전 세

계적으로 식품의 소비구조가 양적에서 질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가축사육에 이용되

고 있는 사료의 중요도가 어느 때 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라 국제곡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배합사료의 가

격이 급등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

곡물사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확대하여 국내산 조사료의 자급률을 증가

시켜야 한다.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조사료 관련 기관 그리고 축

산·경종농가의 노력과 의지 등에 힘입어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크

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답리작을 중심으로 한 사료작물 재배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계사료작물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 IRG), 청보리, 트리티케일 등이 이용(Kim et al., 2005; 
Choi et al., 2018)되고 있고, 하계사료작물로는 옥수수, 수수류가 

생산되며(Lee et al., 2019; Bae et al., 2022; Go et al., 2022), 
일부지역에서 사료용 벼가 재배되고 있다(Kim et al., 2018). 하
지만 논 이용 신하계사료작물 재배·생산 기술 개발은 미흡한 실

정이다. 조사료 자원의 하나인 야초류(갈대, 피, 바랭이, 강아지풀 

등)는 우라나라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Han et a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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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et al., 2012)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용은 조사료 자급율을 

증가시기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Seo et al(2012)은 

야초류의 소개, 생산성 및 사료화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조사료원

으로써 야초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료 피(Echinochloa crusgallivar)와 바랭이(Digitaria 

sanguinalis)는 난지형 야초류에 속하지만, 하계 조사료용으로 이

용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22). 사료 피는 아시아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어 왔으며 환경

이 열악한 조건에서도 생육이 잘되고 생산성 많으나 사료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은 있다. 최근 사료 피 생산과 가공이용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Shin et al., 2006; Park et al., 
2022).

바랭이(Digitaria sanquinalis)는 일년생 잡초로써 아시아 및 

유럽원산이며 줄기는 땅위를 가면서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려 

큰 다발을 형성하고 생육중에는 줄기가 돋게 자라 직립형으로 자

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성숙이 빠르기 때문에 생장기간 중에 분

얼이 계속 일어나 장기간에 걸쳐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식용작

물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방제가 어려운 야초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바랭이는 국내 환경 적응성이 높아 하계사료작물로 활용도가 

높은 유망 작물로 보고되었다(Lee and Lee, 1999).
강아자풀(Setaria viridis)은 아시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

며 조(Setaria italica)의 야생형으로 알곡은 식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료원으로 가능성 우수한 작물로 인식되고 있으

나 조사료 생산과 이용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Han et 
al., 1971).

정부는 논 전략작물 직불제사업(MAFRA, 2023)을 통해서 국

내산 조사료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국내 논을 최대

한 이용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은 경운 방법을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이용

하고 있는데 무경운 작물재배는 경운재배에 비해 생산비 및 노동

력절감이 가능하고 탄소격리 효과가 뛰어나 환경보전과도 융화되

는 작물재배법으로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Zhang et al., 2014; Qi et al., 2021).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논 이용 하계 사료작물의 선택폭

을 넓히고 또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논에서 국내 자생 사료자원

을 이용한 무경운 작부체계 기술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경운 논에서 하계 자생사료작물 파종량이 생육 및 수량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하계 자생사료작물  수집 및 시험포 조성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3년 동안 충청남도 천안

시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무경운 논 

시험포장에서 하계자생작물인 사료 피‘제주피(국내 생태형)’, 강
아지풀(국내 생태형), 바랭이(국내 생태형)의 기준 파종량 대비 

50% 증량 또는 감량을 하여 생육특성 및 생산성을 조사하기 위

해 수행하였다. 하계 자생사료작물 파종량 시험을 위한 시험포 면

적은 12 m2 (3×4 m)로 설정하고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여 생육특성(출수기, 초장, 도복, 병해발생 등)과 건물생산량을 

조사하였다. 사료작물 재배 및 생육특성은 농촌진흥청 재배기술 

및 조사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하계 자생사료작물  파종은 5
월 하순 또는 6월 상순에 파종하여 9월 20일 전후에 수확하였다. 
파종량은 사료 피와 강아지풀은 ha당 40 kg을 기준(표준량)으로 

증감(ha당 20 kg, 60 kg)하였고 바랭이도 ha당 16 kg을 기준(표
준량)으로 증감(ha당 4 kg,  8 kg, 24 kg)하여 각각 파종하였다.

하계 자생사료작물 중 사료용피 “제주피”는 ㈜다나농축산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고 강아지풀과 바랑이는 야생에 존재하는 종자

를 채종한 다음 건조하였다. 그리고 건조 및 정선된 종자는 발아

율을 조사한 다음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하계 자생사료작물 의 

출수기는 강아지풀을 출수기로 하였다. 시비량은 토양분석 후 진

단시비 처방기준에 준하였는데 시비량은 파종 당일에 질소(N)-인
산(P2O5)-칼리(K2O)를 기준으로 150-100-100 kg ha-1 시용하였

으며 이중 인산과 칼리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고, 질소는 기비 

50% 그리고 파종 1개월 후 추비 50%로 나누어 분시 하였다. 

2. 사료가치 및 통계 분석

건물수량 및 사료가치 분석을 위한 시료는 각 처리구별로 200
∼300 g의 시료를 채취하여 65∼70℃ 순환식 송풍건조기에서 건

조(48∼72시간) 후 건물 중량을 조사한 다음 건물함량을 산출하

여 건물수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건조된 시료는 사료가치 분

석을 위해 20 mesh screen이 달린 Wiley mill로 분쇄하여 이중마

개가 있는 플라스틱 시료통에 넣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AOAC (2000)법, 
NDF (neutral detergent fiber) 및 ADF(acid detergent fiber) 함
량은 Goering and Van Soest (1970)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얻은 모든 결과는 Windows 용 SPSS/PC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cience, ver 12.0. USA)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성 검정은 P-value가 0.05로 평가하였다.



Seed Rate of Native Summer Forage Crops

- 30 -

3. 시험지역 토양특성 및 기후 

시험지역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국내 논 토양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 논 토

양보다 토양산도(pH)는 낮았으며, 유기물함량은 적정하였고 유효 

인산은 낮게 나타났다. 시험개시 전 토양의 화학적 성분과 종료시 

토양성분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시험기간 동안의 기온 및 

강수량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하계 자생사료작물 의 파종량에 따른 생육특성

중부지역 논에서 하계 자생사료물인 사료 피, 바랭이 및 강아

지풀의 파종량에 따른 생육특성, 식생비율 및 건물수량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사료 피, 바랭이 및 강아지풀을 논에 파종량을 

달리하여 파종한 후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사료 피의 출수기는 

Fig.1. Average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in Cheonan (Southern Korea).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site 

Treatment pH
(1:5)

Total nitrogen
(%)

Organic matter
(g/kg)

Available-P2O5
(mg/kg)

Cation exchange 
capacity

(cmol+/kg)
20201) 5.44 0.24 35.73 57.47 14.80 
20222) 5.55 0.27 34.39 60.23 10.47

1)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before at the start of the experiment. 
2)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Table 2. Effects of seed rate of native summer forage crops on their growth  characteristics in no-tillage paddy fields

Forage crops
Seed rate Heading stage Plant height Lodging Desease Cold damage

leaf
(kg ha-1) (date) (cm) (1-9)* (1-9)* (1-9)*

Ec1
20

26 Aug.
223 3 1 5

40 225 3 1 4
60 219 3 1 4

Ds2 

4

7 Aug.

101 2 1 3
8 104 3 1 1
16 107 3 1 1
24 103 3 1 1

Sv3 
20

28 July
130 1 1 7

40 133 1 1 4
60 128 1 1 3

1EC: Echinochloa crusgalli; 2Ds: Digitaria sanguinalis; 3Sv: Setaria viridis. 
*Cold damage leaf: 1=strong, 9=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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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바랭이는 8월 7일, 강아지풀은 7월 28일로 나타났으며 

파종량에 상관없이 출수기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료 피

와 바랭이는 도복이 약하게 나타났으나 강아지풀은 도복이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리고 파종량에 상관없이 모든 자생하계작물은 병

충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사료 피와 강아지풀 처리구에서 바

랭이의 출현과 증식이 관찰되었다. 

2. 하계 자생사료작물 의 파종량에 따른 건물수량

중부지역 논에서 하계 자생사료작물의 파종량에 따른 건물수

량, 즉 사료 피는 Table 3, 바랭이는 Table 4 그리고 강아지풀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사료 피와 강아지풀은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료 피는 40 kg ha-1 처리구에

서, 강아지풀은 60 kg ha-1 처리에서 최대 수량을 보였다. 그러나 

Table 3. Effects of seed rate of Echinochloa crusgalli  on its plant height and dry matter yield in no-tillage paddy fields

Items Year
Seed rate of Echinochloa crusgalli (kg ha-1)

20 40 60

Plant height
(cm)

2020 223 225 219
2021 122 109 119 
2022 161 158 154 
Mean 169 164 164 

Dry matter yield
(kg ha-1)

2020 13,994 14,363 15,054
2021 6,734 8,021 8,068 
2022 8,314 11,667 10,155
Mean 9,681a* 11,350a  11,092a

* Means with same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4. Effects of seed rate of Digitaria sanguinalis on its plant height and dry matter yield in no-tillage paddy fields

Items Year
Seed rate of Digitaria sanguinalis (kg ha-1)

4 8 16 24

Plant height
(cm)

2020 101 104 107 103
2021 130 125 124 117 
2022 119 120 115 121 
Mean 117 116 115 114 

dry matter 
yield

(kg ha-1)

2020 5,256 6,180 6,919 7,718 
2021 11,619 11,940 11,594 11,604
2022 8,059 7,047 6,504 7,748
Mean 8,311a* 8,389a 8,339a 9,023a 

*Means with same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5. Effects of seed rate of Setaria viridis on its plant height and dry matter yield in no-tillage paddy fields

Items Year
Seed rate of Setaria viridis (kg ha-1)

20 40 60

Plant height
(cm)

2020 130 133 128
2021 132 140 138
2022 107 106 111
Mean 123 126 126 

dry matter yield
(kg ha-1)

2020 3,480 4,606 5,715 
2021 5,946 6,578 8,526
2022 8.462 7.882 5.019
Mean 3,145a* 3,731a 4,749a 

* Means with same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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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랭이는 4-16 kg ha-1 처리에서는 비슷한 수량을 보였으나 60 
kg ha-1 처리에서 최대 수량을 보였다. 자생하계사료작물의 건물

수량이 연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우 등의 기상조건의 차로 

인한 논 배수상태에 따라 초종별 생육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자생하계사료작물의 건물

수량이 연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강우 등의 기상조건의 차로 

인한 논 배수상태에 따라 초종별 생육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자생하계사료작물의 건물수량은 표준 파종량을 기

준으로 비교했을 때 사료 피>바랭이>강아지풀 순으로 나타났으

며 사료 피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다. 이는 사료 피가 

비옥도가 낮고 배수가 불량하고 습한 조건에서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논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적응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Baker, 2003; Ball et al., 2004). Park et al.(2022)은 밭에서 사

Table 6. Effects of seed rate of native summer forage crops on their dry matter yield in no-tillage paddy fields 

Items
Native summer forage crops

Echinochloa crusgalli Setaria viridis Digitaria sanguinalis
Seed rate
(kg ha -1) 20 40 60 Mean 20 40 60 Mean 4 8 16 24 Mean

Mean 
(3 years) 9,681 11,350 11,092 10,708a 3,145 3,731 4,749 3,875c 8,311 8,389 8,339 9,023 8,516b

*ab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Effects of seed rate of Echinochloa crusgalli on its Chemical composition in no-tillage paddy fields

Year
 Seed rate of Echinochloa crusgalli (kg ha-1)

20 40 60
ADF1(%) NDF2(%) CP3(%) ADF(%) NDF(%) CP(%) ADF(%) NDF(%) CP(%)

2020 39.0 66.4 5.2 36.8 66.3 7.6 35.6 65.5 7.6
2021 36.6 65.0 6.6 37.8 67.4 5.5 37.4 66.7 5.8
2022 41.1 70.2 5.4 41.5 69.7 5.8 43.1 70.9 5.7
Mean 38.9 67.2 5.7 38.7 67.8 6.3 38.7 67.7 6.4 

1ADF: Acid detergent fiber; 2NDF: Neutral detergent fiber; 3CP: Crude protein.

Table 8. Effects of seed rate of Digitaria sanguinalis on its Chemical composition in no-tillage paddy fields

Year

Seed rate of Digitaria sanguinalis (kg ha-1)
4 8 16 24

ADF1

(%)
NDF2

(%)
CP3

(%)
ADF
(%)

NDF
(%)

CP
(%)

ADF
(%)

NDF
(%)

CP
(%)

ADF
(%)

NDF
(%)

CP
(%)

2020 34.8 62.3 6.7 35.0 63.1 7.1 36.3 64.8 7.3 34.0 63.4 6.4
2021 37.2 68.5 4.8 36 67.4 5.1 36.3 67 6 36.8 67.2 6.8
2022 41.3 68.8 7.2 43.1 70.1 7.6 42.7 69.6 7.1 43.0 69.4 6.4
Mean 37.8 66.5 6.2 38.0 66.9 6.6 38.4 67.1 6.8 37.9 66.7 6.5 

1ADF: Acid detergent fiber; 2NDF: Neutral detergent fiber; 3CP: Crude protein.

Table 9. Effects of seed rate of Setaria viridis on its Chemical composition in no-tillage paddy fields

Year
Seed rate of Setaria viridis (kg ha-1)

20 40 60
ADF1(%) NDF2(%) CP3(%) ADF(%) NDF(%) CP(%) ADF(%) NDF(%) CP(%)

2020 40.2 68.2 6.3 39.6 68.0 6.6 40.8 68.3 6.5
2021 34.8 64.0 4.6 35.4 63.7 4.4 36.3 63.2 4.4
2022 36.6 64.5 5.3 36.6 64.3 5.4 37.6 64.2 5.3 
Mean 37.2 65.6 5.4 37.2 65.3 5.5 38.2 65.2 5.4 

1ADF: Acid detergent fiber; 2NDF: Neutral detergent fiber; 3CP: Crude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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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피의 출수후기의 건물수량이 23,872 kg ha-1 수준이라고 보고 

하였으며 Shin et al. (2006)은 간척지에서 사료 피의 품종별 건

물수량은 0.3∼5.3 ton ha-1 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량보다 현저하게 적었는데 이는 논 재배 조건과 경운 여부, 토
양 조건 등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바랭이의 건물수량이 강아지풀의 건물수량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아지풀이 바랭이에 비해 초기생육이 빠

르지 못하여 경합에서 약했기 때문인 것 보여진다. 한편 Lee and 
Lee (1999)에 의하면 바랭이는 우점 야초지에서 시비를 하지 않

고 연간 8,473 kg ha-1의 건물수량을 얻을 수 있어 부존 조사료원

의 하나로 이용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바랭이는 

비료원의 이용성 높을 뿐 아니라 난지형 목초나 사료작물 등에 

비해 번식력이 현저히 빠르기 때문에 수량성을 고려한 목초나 사

료작물 재배하기 위해서는 바랭이의 방제기술은 또한 매우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3. 하계 자생사료작물 의 파종량에 따른 사료가치

중부지역 논에서 하계 자생사료작물의 파종량에 따른 사료가

치, 즉 사료 피는 Table 7, 바랭이는 Table 8 그리고 강아지풀은 

Table 9에 제시하였다.
사료 피 파종량에 따른 평균 조단백질 함량은 6.13%, NDF 함

량은 67.57%, ADF 함량은 38.77%로 나타났다. 강아지풀 파종

량에 따른 평균 조단백질 함량은 5.43%, NDF 함량은 65.36%, 
ADF 함량은 37.53% 그리고 바랭이 파종량에 따른 평균 조단백

질 함량은 6.53%, NDF 함량은 66.80%, ADF 함량은 38.02%로 

나타났다. 초종별 단백질함량은 바랭이>사료 피>강아지풀 순으

로 ADF와 NDF 함량은 사료 피>바랭이>강아지풀 순으로 나타

났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차별로 모든 처리에서 

사료가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확시기의 차이 및 기온 등에 

따라 자생하계사료작물들의 생육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Han et al. (1971)은 바랭이와 강아지풀 등의 자생 야초류를 사료

원으로 이용 가능성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량성

이나 사료가치 측면에서 보면 자생 야초류도 반추가축사료용으로 

충분히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생하계사료작물은 

식량작물과는 달리 비옥도가 낮거나 배수가 불량 또는 건조조건

에서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동계사료작물과 연계한 작부체계는 

양질의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작부체계를 통한 양질의 조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Seo et al.. 2004; Shin et al., 
2007; Seo et al., 2010; Ju et al., 2012) 여름철 초지 또는 사료작

물 재배지에 피해를 주는 피, 바랭이 등과 같은 자생하계사료작물

과 연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상기상에 대응하여 안정적

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확보할 수 방안으로 자생하계사

료작물과 연계한 이모작 작부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

된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해서는 사료 피, 바랭이, 강아

지풀 등과 같은 야초류의 재배기술 그리고 가공이용을 위한 연구

접근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 약

본 시험은 하계자생작물인 사료 피‘제주피’, 강아지풀(국내 생

태형), 바랭이(국내 생태형)의 파종량에 따른 생육특성 및 생산성

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

원개발부 초지사료포장 무경운 논에서 2020년 부터 2022년 까지 

3년 동안 수행하였다. 사료 피와 강아지풀은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료 피는 40 kg ha-1 처리에서, 
강아지풀은 60 kg ha-1 처리에서 최대 수량을 보였다. 그러나 바

랭이는 4-16 kg ha-1 처리에서는 비슷한 수량을 보였으며 60 kg 
ha-1 처리에서 최대 수량을 보였다. 그리고 건물수량은 사료 피

(9,681∼11,092 kg ha-1) > 바랭이(8,311∼9,023 kg ha-1) > 강아

지풀(3,145∼4,749 kg ha-1) 순으로 나타났다. 하계자생작물인 사

료 피, 강아지풀, 바랭이의 파종량에 따른 단백질함량은 바랭이 

> 사료 피 > 강아지풀 순으로 ADF와 NDF 함량은 사료 피 > 
바랭이 > 강아지풀 나타났으며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논을 이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에서 안정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생하계사료작물 

도입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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