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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에서 봄 파종시기가 알팔파의 건물 생산량과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승민, 오미래, 이배훈, 이기원, 박형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Effects of Spring Seeding Dates on Dry Matter Yield and Feed Value of Alfalfa 

in the Central Area of South Korea
Seung Min Jeong, Mirae Oh, Bae Hun Lee, Ki-Won Lee and Hyung Soo Park*

Grassland & Forages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Cheonan 330-801,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spring seeding dates for alfalfa yield and feed valu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nnually for three years (2021~2023) at the field in the Department of Animal Resources Development, NIAS, located in 
Cheonan. The treatments involved six seeding dates ranging from February 24 to April 14, with 10days intervals. Alfalfa was 
harvested four times a year at the early flowering stage. Dry matter yield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delayed the seeding 
date. However, depending on the climatidc condisions in the seeding year, the dry matter yield on March 14 or 24 was comparable 
to that on February 24. Annual dry matter yield varied, influenced by the daylight conditions each year. The average feed value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within in the same year with delayed seeding dates (p>0.05). Therefore, the most stable period for alfalfa 
spring seeding in the central area of South Korea is considered to be from February 24 to April 4, with February 24 indentified as 
the optimal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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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알팔파는 높은 사료가치와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축산업의 필수적인 다년생 조

사료이다. 알팔파는 국내에 소개되어 시범재배된 기록이 있으나

(Kim, 1995), 낮은 산성토양 및 비옥도로 인해 국내 재배가 어려

웠다. 이러한 알팔파 재배의 어려움은 필수적인 조사료임에도 불

구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2020년 알팔파의 국내 

수입량은 191천 톤에 달하였다(MAFRA, 2021). 그러나, 농민들

의 꾸준한 개간으로 인해 토양환경이 개선되어 알팔파의 재배 가

능성이 대두되었고, 국내 알팔파 품종개발 연구 등으로 인해 국내 

재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Kim et al., 2021; Lee et 
al., 2022). 알팔파의 생육은 수분, 온도(Vough and Marten, 1971) 
그리고 빛(Baldissera et al., 2014; Feng et al., 2019) 등 다양한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istian, 1977). 기
후와 토양환경에 따라 재배되는 품종과 파종시기는 다양하나, 주

로 늦여름과 가을에 파종이 이루어지며 지역의 기온조건에 따라 

봄 파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Justes et al., 2002; Nutt et al., 
2021). 미국 중서부지역과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봄 파종이 제안

되는데, 이는 초기 수분과 잡초와의 경합을 줄이는 것이 알팔파의 

초기 정착률을 결정하는 주요 조건이기 때문이다(Undersander et 
al., 2011). 알팔파의 파종시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파종시기에 

따른 잡초와의 경합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Martin et 
al., 1983; Moyer et al., 1995), 제초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혼작

을 권장한다(Sheaffer et al., 2014). 미국 북부지역의 경우 가을의 

낮은 기온으로 인한 겨울 잡초와의 경합으로 스탠드 형성에 불리

할 수 있으며(Ott et al., 1989),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봄 파종 

재배에서 잡초와 경합이 높다고 보고되었다(Lauriault et al., 
2020). 일반적으로, 알팔파의 늦여름이나 가을파종은 봄파종에 비

해 생산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첫 수확까지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Hall et al., 1995). 또한, 봄 파종은 첫 2회 

수확이 불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Mueller and Chamb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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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스탠드의 전체 이용연한을 고려하면 늦여름과 가을파종에 

비해 생산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Lauriault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알팔파의 파종시기에 따른 생

산성과 사료가치의 변화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적정 봄 파종시기

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설계

본 실험은 충청남도 천안시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시험포

장에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행되었다. 알팔파 공시

품종은 ‘SW5615 (Dormancy 5)’이었고, 2 × 3 (6 m2) 면적의 시험구

에 20 kg/ha를 기준으로 파종하였으며, 잡초 방제를 위한 토양제초

제(S-metolachlor 유제)를 살포하였다. 비료로 석회와 붕소는 각각 

300 kg/ha와 20 kg/ha, N-P-K는 100-300-300 kg/ha 기준으로 시비

하였으며, 질소는 파종시 전량 기비, P와 K는 수확시기별로 나누어 

시용하였다. 파종시기는 SD1 (2월 24일), SD2 (3월 4일), SD3 
(3월 14일), SD4 (3월 24일), SD5 (4월 4일) 그리고 SD6 (4월 

14일)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파종하였으며 초장

과 원물 및 건물 생산성을 조사하였다. 시험은 난괴법을 이용하여 

파종시기에 따라 파종연도마다 3반복 설계하여 수행하였다.

2. 초장 및 건물 생산량

파종시기에 따른 초장과 건물 생산량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파

종 후 연 4회 파종시기별로 개화초기(개화 10%)에 도달할 때 초

장을 측정한 후 수확하였다. 생초수량은 시험구별로 예취하여 ha 
당 수량으로 환산하였으며 건물수량은 각 처리구별로 약 300∼

500 g의 시료를 취하여 생초중량을 칭량하고, 68℃의 열풍순환 

건조기에서 72시간 이상 건조 후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3. 사료가치 분석

채취된 시료는 사료가치 분석을 위해 68℃의 열풍건조기에서 

72시간 건조 후 분쇄하여 1 mm screen을 통과시켰다. 모든 사료

가치 분석은 AOAC법(1990)에 의해 분석하였다. 조단백질(CP) 
함량은 원소분석기(Vario MAX cube; Elementar, Langenselbold, 
Germany)를 사용하여 Dumas의 방법(AAAS, 1884)에 따라 측정

하였다. 중성세제불용성섬유(NDF), 산성세제불용성섬유(ADF)는 

Goering 및 Van Soest (1970)에 의해 Ankom200 fiber analyzer 
(Ankom Technology, Macedon, N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상대적 사료가치(RFV)는 RFV = (120/NDF (%) × (88.9–
0.779 × ADF (%)/1.29) (Moore and Undersander, 2002)의 공식

에 의해 계산되었다.

4. 통계 처리

통계처리는 PROC ANOVA SAS program (v. 9.4 program, 
2013)을 이용하여 Tukey test (p<0.05)로 파종시기에 따른 유의

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평균기온과 강수량

본 시험 연도별 평균기온과 강수량 및 기후평년값은 Fig. 1과 

같다. 연중 월별 평균기온은 평년과 유사하였다. 알팔파가 생장하는 
3월~10월 사이의 평균기온은 2021년에 8.0~26.2℃, 2022년에 

6.9~25.8℃, 2023년은 8.6~26.2℃로 기후평균값인 5.6~25.2℃보

다 높게 나타났다(KMA, 2023). 알팔파는 30℃ 이상 및 10℃ 이

하에서 생육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5℃ 이상에서 재

배가 가능하고 적정 생육온도는 25℃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AO land and water, 2023). 본 연구기간동안 3월 평균기온은 

5℃ 이상으로 파종 후 발아와 출현이 가능하였다. 일반적인 알팔

파 재배의 적정 연간 강수량은 600~1200 mm로 보고되고 있으며

(FAO, 2023), 본 시험의 2021~2023년 연간 강수량은 1,059, 
1,081 그리고 1,502 mm로 생장에 필요한 강수량은 충족된 것으

로 사료된다. 3월부터 10월까지의 강수량은 매년 일정하지 않았

으며, 2023년 장마기간인 7월에 574.9 mm의 장기간 강우로 인

해 모든 시험구의 알팔파가 침수 고사하였다. 각 연도별 가장 많

은 강수량은 2021년 9월에 250.8 mm, 2022년 8월에 366.6 mm

2021 2022 2023
Year Cloudiness 5.15 5.00 4.91
Growing cloudiness 5.66 5.46 5.36
Year total daylight, hr 2177.3 2320.6 2134.1
Growing total daylight, hr 1484.4 1554.9 1593.5
Year, period from January to December; Growing, the primary growth period from March to October.

Table 1. Average cloudiness and daylight in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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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평균 강수일은 각각 119, 104, 106일로, 기후평년값

인 106.3일보다 높았으며, 3~10월의 강수일은 89, 73, 76일로 평

년 기후값은 74일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시험 연도별 전운량과 일조량은 Table 1과 같다. 2021년의 연

평균 전운량이 가장 높았으며(5.15 vs. 5.00 vs. 4.91), 생장기간

인 3~10월의 평균 전운량 또한 가장 높았다(5.66 vs. 5.46 vs. 
5.36). 연평균 일조량은 2022년이 가장 높았으나(2177.3 vs. 
2320.6 vs. 2134.1 hr), 3~10월의 평균 일조량은 2023년이 가장 

높았다(1484.4 vs. 1554.9 vs. 1593.5).

2. 알팔파의 초장과 건물 생산량

알팔파의 초장은 Fig. 2와 같으며 2021년과 2022년의 파종시

기에 따른 초장의 차이에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 2021년은 1차 

수확에서 초장이 가장 높았으며, 2022년에서는 3차 수확의 초장

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2023년의 침수 고사를 제외하고 모든 년

도에서 4차 수확의 초장이 가장 낮았다. 2021년에는 1차 수확시

기 초장이 가장 높았으며(77.2 vs. 56.4 vs. 56.8 vs. 35.7 cm) 
2022년에는 3차 수확시기 초장이 가장 높았다(61.7 vs 65.2 vs. 
71.8 vs. 38.4). 수확시기에 따른 초장의 차이는 있었으나, 파종시

기에 따른 차이는 2021년의 1차 수확, 2022년의 3차 수확, 2023
년의 2차 수확에서만 차이를 보였다(p<0.05). 알팔파의 2021년 1
차 수확은 다른 년도에 비해 최소 3~9일가량 늦었으며, 2022년의 

2~3차 수확의 간격은 평균 33.3일로 2021년의 29.5일에 비해 4
일 가량 더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년간 재배된 알팔파의 수확시기와 건물 생산량은 Table 2와 

같다. 1차 수확은 SD1은 3개월, SD6은 2개월 이후인 6월 전후로

부터 시작되어 3차 수확까지 대략 25일에서 한달 간격으로 개화

초기에 도달하였다. 2021년 재배된 알팔파는 1차 수확시기의 건

물 생산량이 높았으며(3,670 vs. 2,681 vs. 2,950 vs. 1,207 kg/ha), 
2~4차 수확으로 넘어갈수록 건물 생산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파

Fig. 1. Average monthly temperature (a) and precipitation (b) at experimental sites for 2021 to 2023. CLN, climate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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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중건물 생

산량은 SD1과 3에서 SD5와 6에 비해 높은 건물 생산량을 보였

다(p<0.05). 2022년(3,879 vs. 4,405 kg/ha)과 2023년(3,919 vs. 
5,391 kg/ha)에서는 1차 수확시기보다 2차 수확시기의 건물 생산

량이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재배된 알팔파의 건물 생산량에서는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연중건물 

생산량은 SD4와 SD1이 가장 높은 건물 생산량을 보였다(p<0.05). 
반면에, 2023년에서는 SD4~5가 가장 높은 연중 건물 생산량을 

보였다(p<0.05). SD1~3은 1차 수확 이후 30일 이내에 수확되었

으나, 강수 등의 영향으로 수확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SD4~5
는 1차 수확 35일 이후 수확되어 건물 생산량이 증가되었으나, 
CP의 감소와 NDF의 증가로 사료가치가 감소되었다. 2021년의 

1st harvest 2nd harvest 3rd harvest 4th harvest Total
Harvest 

date
(m.d)

DMY
(kg/ha)

Harvest 
date

(m.d)
DMY

(kg/ha)
Harvest 

date
(m.d)

DMY
(kg/ha)

Harvest 
date

(m.d)
DMY

(kg/ha)
DMY

(kg/ha)

2021
 SD1 6.02 5,211.0a 6.29 2,528.0b 7.27 2,166.4b 11.04 2,769.0a 12,674.5a

 SD2 6.07 4,213.8b 7.05 1,804.0c 8.03 2,229.0b 11.04 2,095.7a 10,342.5b

 SD3 6.09 4,389.6b 7.15 3,433.9a 8.20 3,616.4a 11.04 414.7c 11,854.6ab

 SD4 6.11 3,151.3c 7.15 3,576.4a 8.20 3,684.4a 11.04 816.0b 11,228.0b

 SD5 6.14 2,536.2c 7.27 2,834.7b 8.20 3,632.4a 11.04 500.3c 95,03.7c

 SD6 6.25 2,516.7c 7.27 1,908.3c 8.20 2,370.3b 11.04 647.7b 7,443.0d

 Average - 3,669.8 - 2,680.9 - 2,949.8 - 1,207.2 10,507.7
2022

 SD1 5.31 4,982.9a 6.27 4,417.0b 8.04 5,507.4a 10.26 2,227.8 17,135.1a

 SD2 5.31 3,836.5b 6.27 3,978.2bc 8.04 5,404.6a 10.26 2,391.1 15,610.4b

 SD3 6.03 3,618.7b 6.27 3,414.1c 8.04 5,331.6a 10.26 2,354.2 14,718.7b

 SD4 6.09 4,333.1a 7.07 5,619.2a 8.04 4,124.7b 10.26 2,325.5 16,402.4a

 SD5 6.09 3,776.8b 7.07 5,390.1a 8.04 3,875.1c 10.26 2,226.4 15,268.4b

 SD6 6.16 2,728.7c 7.11 3,615.3c 8.04 2,536.1d 10.26 1,999.7 10,879.9c

 Average - 3,879.5 - 4,405.7 - 4,463.2 - 2,254.1 15,002.5
2023

 SD1 5.25 3,529.9c 6.27 4,043.4c 7.31 2,376.5 - - 9,948.8b

 SD2 6.01 3,475.0c 6.27 2,918.4d 7.31 2,570.0 - - 8,963.4c

 SD3 6.01 3,520.3c 7.02 4,906.5c - - - - 8,426.9c

 SD4 6.07 5,234.9a 7.12 6,673.5ab - - - - 11,908.4a

 SD5 6.07 4,563.1b 7.12 7,471.4a - - - - 12,034.4a

 SD6 6.13 3,190.9c 7.12 6,335.3b - - - - 9,526.2bc

 Average - 3,919.0 - 5,391.4 - - - - 9,310.4
1st harvest 2nd harvest 3rd harvest 4th harvest Total

Total 3 year average DMY(kg/ha)
 SD1 4,574.6 3,662.8 3,836.9 2,498.4 14,572.7
 SD2 3,841.7 2,900.2 3,816.8 2,243.4 12,802.2
 SD3 3,842.9 3,918.2 4,474.0 1,384.5 13,619.5
 SD4 4,239.7 5,289.7 3,904.5 1,570.7 15,004.7
 SD5 3,625.4 5,232.0 3,753.8 1,363.4 13,974.6
 SD6 2,812.1 3,953.0 2,453.2 1,323.7 10,542.0

 Average 3,822.7 4,159.3 3,706.5 1,730.7 13,419.3
m, month; d, day; SD1, sowing date at February 24; SD2, sowing date at March 4; SD3, sowing date at March 14; SD4 sowing date at March 
24; SD5, sowing date at April 4, SD6, sowing date at April 14; DMY, dry matter yield; a~dmean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ame column.

Table 2. Effects of spring seeding dates on alfalfa dry matter yield for 3 years in the central area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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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확은 4회 수확 생산량의 35%, 3회 수확까지 생산량의 40%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 3회 수확 시 개화초기에 첫 수확은 전체 

수확량의 44%에 해당한다고 보고된 연구(Sheaffer et al., 2000)
와 유사하다. 그러나, 2022의 첫 수확은 4회 수확 생산량의 25%, 
3회 수확 생산량의 30%로 2021년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2021
년에 비해 3~9일가량 앞당겨진 개화초기 도달시기의 영향으로 

인해 1차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재배 온도를 고려하였을 때 평균기온이 5℃를 넘어가는 3월의 

파종에서(SD2~4) 생산량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시

험에서는 시험 연도에 따라 SD1 혹은 SD4에서 건물 생산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정착에 필요한 수분의 부족(Undersander 
et al., 2011), 또는 과도한 수분 스트레스(Vough and Marten, 
1971)로 인한 생육 불량으로 사료된다. 2021년 알팔파 파종조건

에서 SD5의 파종시기 전후로 37 mm가량의 높은 강수가 있었으

며, SD6의 파종시기 이후로 15일간의 무 강수로 인해 초기정착 

및 발아율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알팔파 파종조건에

서 하루에 20 mm 이상의 강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0.9~16.9 mm), 
SD2 파종시기 전후의 11일간의 무 강수와 SD4 파종 이후 17일

간의 무 강수로 인해 SD3과 SD5, 6의 초기정착이 불량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2021~2023년의 1차 수확에서 2023년 SD1~3에서

의 낮은 건물 생산량(4,605 vs. 4,149 vs. 3,508 kg/ha)은 3월의 

급격히 낮은 강수량과 가뭄 스트레스가 초기 정착 불량을 야기

하여 낮은 건물 생산량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2023년 

1차수확에서 SD4~6은 높은 건물 생산량(2,735 vs. 3,613 vs. 
4,330 kg/ha)을 보였다. 모든 시험년도의 파종시기에서 SD6이 다

른 파종시기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p<0.05), 토양 제초제 처리로 

인해 잡초 피해는 없었다. Lee et al. (2022)의 연구에 따르면, 본 

시험에 이용한 토양제초제인 S-metolachlor은 봄 파종시 50% 이
상의 방제율을 보였으며, 손제초와 비슷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21~2023년 중 연평균 및 파종시기별 생산량은 2022년이 가

CP, % of DM NDF, % of DM ADF, % of DM
Harvest 1st 2nd 3rd 4th 1st 2nd 3rd 4th 1st 2nd 3rd 4th
2021
 SD1 19.5 22.2 21.5 23.6 47.7 43.2 40.3 47.1 33.9 28.1 25.6 27.9
 SD2 19.7 21.4 22.3 25.2 46.4 41.9 40.4 47.3 33.4 25.9 24.9 27.6
 SD3 20.2 21.2 20.1 23.8 47.0 45.9 46.6 39.3 32.1 29.0 30.1 24.2
 SD4 20.5 21.2 19.7 25.4 46.8 42.7 46.6 38.1 32.7 26.6 29.9 22.5
 SD5 22.4 19.2 19.5 24.4 46.8 45.8 47.2 39.1 31.1 28.0 31.6 25.6
 SD6 19.7 19.7 22.2 24.7 47.0 43.7 48.7 37.5 31.4 28.8 31.0 24.8
Average 20.3 20.8 20.9 24.5 47.0 43.9 45.0 41.4 32.4 27.7 28.9 25.4
2022
 SD1 24.7 23.4 19.6 22.8 45.7 46.5 48.7 44.4 24.9 28.7 32.6 27.6
 SD2 22.4 24.3 19.2 24.1 43.1 42.4 49.2 43.2 25.8 24.7 31.8 26.1
 SD3 22.5 24.2 22.0 23.4 40.8 40.5 44.5 39.8 25.6 25.2 29.1 25.4
 SD4 24.6 24.0 21.3 23.4 43.1 46.8 46.3 41.6 28.4 29.3 30.0 26.1
 SD5 24.2 22.8 21.7 23.0 41.2 47.9 50.4 42.7 27.2 29.6 32.9 27.8
 SD6 22.7 22.6 23.5 22.4 44.4 44.3 46.3 40.6 26.3 28.5 29.5 26.7
Average 23.5 23.6 21.2 23.2 43.0 44.7 47.6 42.0 26.4 27.7 31.0 26.6
2023
 SD1 21.5 23.3 11.5 - 39.7 37.5 56.9 - 26.3 25.9 42.0 -
 SD2 22.9 25.5 11.5 - 39.8 37.6 56.3 - 25.9 24.5 40.7 -
 SD3 22.0 24.6 - - 39.6 40.0 - - 26.8 25.7 - -
 SD4 20.8 17.0 - - 39.8 54.6 - - 26.6 30.1 - -
 SD5 21.8 15.0 - - 41.0 54.5 - - 28.0 30.3 - -
 SD6 20.0 13.6 - - 40.2 54.7 - - 26.9 32.5 - -
Average 21.5 19.9 - - 40.0 46.5 - - 26.7 28.1 - -
SD1, sowing date at February 24; SD2, sowing date at March 4; SD3, sowing date at March 14; SD4 sowing date at March 24; SD5, sowing 
date at April 4, SD6, sowing date at April 14; CP, crude protein;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alfalfa based on different seeding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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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다(10,507 vs. 15,002 vs. 9,310 kg/ha; p<0.05).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현장연구에서 알팔파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Feng et al. (2019)에 의하면 대두 

등에서 높은 빛의 강도가 자당 및 전분 생산을 향상시켜 식물 생

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Lorenzo et al. 
(2019)는 그늘이 알팔파의 개화시기를 지연시킨다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2022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생산성을 보인 

것은 2023년 파종이 침수 고사하였고, 상대적으로 높은 일조시간

과 함께 낮은 적운량(Table 1)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전 선행연구

(Jung et al., 2023)에 따르면, 가을 파종시 알팔파의 연중건물 생

산량은 파종 시기에 따라 13,884~24,404 kg/ha로 다양하게 나타났

는데, 본 시험의 3년 평균 연중건물 생산량은 10,542~15,004 kg/ha
로 일부 봄 파종시 늦은 가을 파종과 건물 생산량이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모든 처리구의 3년 평균 생산량은 13,419 kg/ha로 나

타났다. Kim et al. (2021)의 연구결과인 13,657 kg/ha와도 유사

하며 관개조건에서 알팔파의 건물 생산량인 10~20 톤/ha(Moot 
et al., 2012)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다만, 기존 알팔파 연구와의 

생산성 차이는 가을파종의 경우 첫 수확까지 약 8개월의 기간이 

존재하며, 파종 이듬해 4회 수확되는 봄 파종과 달리 5회 수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 생산량을 고려한 적정 파종시기

는 한해 기후 조건에 따라 SD1과 SD4가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

나, 발아 적정 기온에 도달하면서도 봄 가뭄과 이상 기후의 영향

을 적게 받을 SD1이 봄 파종에 가장 유리하며, SD5를 넘겨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알파파의 사료가치

알팔파의 사료가치 평균은 Table 3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료작

물은 수확단계가 지연됨에 따라 줄기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잎 비율은 CP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요인이

나, NDF와 ADF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는 덜한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Sheaffer et al., 2000). 본 연구의 모든 파종시기에서 건

물 생산량이 높을수록 NDF와 ADF가 높았으며, CP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파종시기별 건물 기준 CP 함량은 19.9~24. 5%였으며, 
기존에 보고된 알팔파의 CP 함량인 17~26% (Daniel et al., 
2007)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중 알팔파의 평균 사료가치의 

차이는 없었으며(p>0.05), 선행연구(Jung et al., 2023)에서의 알

팔파 가을 파종시기에 따른 연중 알팔파의 평균 사료가치의 변화

가 없던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Sheaffer et al. (2000)의 연구

에서 알팔파의 개화초기 첫 수확시 낮은 CP 및 높은 ADF와 

NDF함량을 보였으나, 수확 횟수가 아닌 위치와 연도에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수확 장소에 따른 환경변이가 수

확시기에 따른 영향보다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2022년 재배된 알팔파의 3~4차 수확과 2023년 

재배된 알팔파의 2차 수확에서 파종시기에 따른 NDF 및 ADF의 

함량 변화는 많은 강수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영향으로 사료된

다. 알팔파의 파종 및 수확시기에 따른 연중 사료가치의 차이는 

Fig. 2. Average alfalfa height by seeding dates. SD1, sowing date at February 24; SD2, sowing date at March 4; SD3, sowing

date at March 14; SD4 sowing date at March 24; SD5, sowing date at April 4, SD6, sowing date at April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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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일부 강수 및 고온에 의한 여름시기 수확이나 개화초기 

도달시간의 차이가 NDF와 ADF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Ⅳ.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재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알팔파의 봄 파

종 가능성과 적정 파종시 생육특성 및 사료가치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21년과 2022년 알팔파 봄 파종에서는 2월 

24일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건물 생산성 면에서 유리하였고, 
2023년 알팔파에서는 3월 24일과 4월 4일 파종이 가장 유리하였

다. 반면에, 알팔파 봄 파종은 모든 연도의 4월 14일에서 건물 생

산량이 낮게 나타났다. 알팔파의 2월 24일 파종의 건물 생산량은 

2021년과 2022년의 3월 4일에서 3월 24일까지의 파종보다 높거

나 유사하였다. 이러한 3월 알팔파 파종의 건물 생산량 차이는 봄 

가뭄 및 강수량 차이 때문이며, 2월 24일 파종이 3월 파종보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021년과 20222년 알팔파

에서는 파종시기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2023
년 알팔파에서는 7월 발생한 폭우로 인해 알팔파가 침수 고사하

였다. 알팔파 봄 파종의 연평균 건물 생산량은 가을파종 또는 관

개조건의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알팔파의 연중 사료

가치는 파종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봄 파종 알팔파의 

생산성과 사료가치를 고려 하였을 때, 적정 파종시기를 놓친 늦가

을 파종보다 봄 파종이 일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팔파의 봄 파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건물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봄 가뭄과 같은 기후 

조건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2월 24일 파종이 봄 파종에서 가

장 유리하며, 4월 4일을 넘기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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