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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TRAC T 

  This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find out optimum methods of fertilizer 

application on soybean in the upland-converted paddy soil. From 2002 to 2004 the 

data of these experiments were obtained.

  The experiments were composed of 5 fertilizer treatments which were 

fertilizer-free application, fertilizer-free application and side dressing, basal dressing 

via soil test, side dressing after basal dressing via soil test, and conventional 

fertiliza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ate of flowering(7/30) and ripening(10/11) 

between treatments. The side dressing of Nitrogen after the basal dressing via 

soil test had an effect on increasing the stem length, the branch number, and the 

stem diameter of soybean plant. At the date of ripening the mineral contents of 

leaves, stems and seeds were increased in case of applying fertilizer, as compared 

with fertilizer-free application. The number and dry weight did not show the 

difference in treatments.

  The basal dressing via soil test and side dressing increased pods number, seeds 

per plant and one hundred seed weight. Also they expanded the seed yield per 10a 

at 10% and 7% respectively.

  The contents of crude protein were increased on the occasion of applying 

fertilizer, as compared with fertilizer-free application. 

 At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basal dressing via soil test followed by 

side dressing is favorable method for cultivation in the upland-converted paddy 

soil.

Ke y  w o r d s  : soybean, paddy soil, fertilization, soil test, side dr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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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 구 목표

  콩은 인간의 생명보 에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양소의 공 원이라

는 차원을 넘어 식물성 에스트로겐 의 

하나인 아이소 라본(isoflavone)은 성인

병의 방과 치료효과는 물론 다이어트

효과 한 탁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김 등, 1996; 손 등, 2000; 홍, 2000; 

Anderson 등, 2000; Kendall, 2000; 

Kudou 등, 1991; Kurzur, 2000; 소 등, 

2001) 콩에 한 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37년간 우리나라 콩 재배면 은 

1965년 308천ha에서 2002년 81천ha로 

73.7% 감소한 반면, 10a당 수량은 1965년 

약 57kg에서 2002년에는 142kg으로 증가

하 다(농림부, 2003). 이와 같은 수량의 

증가는 1980년  이후 ‘콩증산 지원사업’의 

실시에 따른 우량종자의 집 인 공 과 

생산자재의 보 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배면  감소의 주요 원인은 채소, 

과수 등 상 으로 소득이 높은 작물재

배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계화재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한 상 으로 값이 싼 

외국산 콩의 수입이 그 원인이라 하겠다

(농림부, 2003). 

  2002년 재 국내에서 외국의 유 자변형 

콩은 검출되지 않고 있어 국산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농진청, 2002). 한, 유 자

변형 콩에 한 불신이 리 팽배해 있고, 

국민 1인당  소비량 감소로 발생되는 

잉여 논면 과 식용콩 50% 자 율을 해 

정부주도하에 콩 논재배 확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이와 한, 2002). 하지만, 이와 

같이 논콩 재배면 이 늘어남에 따라 토양

환경은 물론 병충해의 발생 양상의 변화 

등 재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콩 논재배 

종합기술체계의 확립이 시 하다고 하겠다

(윤 등, 2004; 이 등, 2003). 

  작물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환경부담을 

이기 해서는 필지별로 토양의 비옥도를 

정확히 악하여 작물에 알맞은 시비량을 

시용하는 시비 리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 동안 증산 주의 고투입 농

업에 의존해온 결과 일부지역에서 염류

집 , 인산, 칼륨함량의 증가 등 토양양

분의 불균형이 래되었고, 이에 따라 정

부는 2005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30% 

감축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 토양의 화학  특성과 작물생육에 

알맞은 시비처방으로 과학 인 토양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질소비료의 

경우 토양의 pH변화에 따라서 질소성분이 

휘산하는 등 기비질소의 손실량이 많기 

때문에 건답의 특성상 질소비료를 30～

50%정도 더 증비하게 되므로 질소효율상 

문제시 되고 있으며(박, 2000), 개화기 

후의 질소 부족으로 엽색이 황록색을 나타

내면 개화 이후 콩 꽃이 떨어지게 되므로 

생육이 좋아도 결국 수량감소를 면하지 

못한다(농진청, 2003).

  한 밭 조건에서는 콩 시비방법에 한 

연구(박 등, 1998a;유 등, 2003)가 지 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밭보다는 지력이 

높은 반면 지하수 가 높아 배수가 불량

하여 습해의 험성이 있는 논 조건에서는 

시비기술에 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콩 논 재배시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정 시비기술을 개발

하고자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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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료   방 법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

년에 걸쳐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농업시

험장 인근 농가답(연천군)에서 수행하 다. 

시험  토양의 이화학  특성  토성은 

<표 1>과 같이 pH가 5.9로 약산성이었

고, 유기물함량은 19g/kg, P2O5함량이 

255mg/kg으로 많은 것을 제외하고 보통답 

수 이었으며 토성은 사양토 다. 유효

인산함량이 우리나라 논토양의 평균치인 

136mg/kg 보다 높은 것은 수도용 고농도 

복비의 과다시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험품종은 태 콩으로 하여 고휴1열로 

각각 2003년 5월 25일, 2004년 5월 27일 

종하 으며, 재식거리는 70×15cm로 조

하여 1주 2개체로 종하 다. 처리내

용은 무비, 무비+추비, 검정시비, 검정시비

+추비, 농가 행(복비)으로 검정시비는 

종 에 추비는 개화기에 시용하 으며, 

처리별 3요소 시비량은 <표 2>와 같다.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

고, 제 작업은 1차는 2엽기에, 2차는 

6엽기에 실시하 으며, 기타 재배 리는 

콩 표 재배법(농 진흥청)에 하 다. 

생육형질, 수량형질, 10a당 수량  도복

정도 등의 조사는 농사시험연구 조사기

(농 진흥청, 1995)에 하 다. 

표 1. 시험  논토양의 화학성 특성

  <표 2>는 2003년, 2004년에 시용한 

10a당 시비방법별 3요소 시용량을 나타낸 

것이다. 3요소 모두 2003년 비 2004년에 

시용량이 었던 가운데, 검정시비의 경우 

질소, 인산, 칼륨이 각각 2.4～3.9kg, 1.2～

10.7kg, 0.6～5.3kg/10a 수 이었다.

표 2. 처리별 3요소 시용량

처리내용 시험년도
시용량(kg/10a)

N(요소) P(용과린) K(염화가리)

무       비
2003 - - -

2004 - - -

무비 + 추비
2003 5.0 - -

2004 5.0 - -

검 정 시 비
2003 3.9 10.7 5.3

2004 2.4  1.2 0.6

검정 + 추비
2003 8.9 10.7 5.3

2004 7.4  1.2 0.6

농 가  행
2003 3.0  3.0 4.0

2004 3.0  3.0 3.4

pH

(1 : 5)

O.M

(g/㎏)

Av.P2O5

(㎎/㎏)

Ex.Cat.(cmol
+

/㎏) 토양입자분포(%)

K Ca Mg Sand Silt Clay

5.9 19 255 0.34 2.6 0.7 67.9 25.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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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 과   고 찰

 가. 생육기간  기상  생육특성

  5월부터 10월까지 콩 생육기간 의 기상

상황은 <표 3>과 같다. 총 강수량은 

2002년 855.0㎜, 2003년 1,420.5㎜, 2004년 

982.0㎜로 2003년의 경우 가장 많았는데, 

월별로 2002년은 8월 집 호우를 제외하고 

강우량이 었으며, 2003년은 생식생장기인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집 호우가 

있어 착 율 하  병해발생에 다소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杉本秀樹 

등(1988)은 개화 기 10일간의 습해처리

만으로도 15%정도의 수량감소를 가져온

다고 보고하 는데, 2004년은 7월 상 순과 

9월 순에 집 호우가 있어 시기 으로 

개화기 후로는 강우량이 어 시비효과를 

검정하는데 향을 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평균기온은 2003년의 경우 

평년 비 7, 8월에 0.5～1.1℃ 낮았으나 

2004년은 평년과 비슷하게 경과하 다. 

일조시간은 2003년은 평년 비 생식생장

기인 8월과 9월에 어 수량 하에 약간의 

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은 

양생장기인 6월과 7월에 일조시간이 

었던 것을 제외하고 일조시간은 

오히려 높아 수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생육기간  기상상황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 평균

평균기온

(℃)

2004년 17.0 22.4 24.2 24.8 20.3 11.9 20.1

2003년 18.5 21.3 23.9 23.8 19.9 11.5 19.8

2002년 16.8 20.7 23.9 23.4 19.0  9.6 18.9

평균(A) 17.4 21.5 24.0 24.0 19.7 11.0 19.6

평년(B)
♩

16.9 21.6 24.4 24.9 19.3 11.9 19.8

A-B 0.5 -0.1 -0.4 -0.9  0.4 -0.9 -0.2

일조시수

(시간)

2004년 229.2 195.1 147.2 202.0 190.5 235.3 1,199.3 

2003년 265.2 206.7 221.0 175.6 159.3 188.2 1,216.0

2002년 246.4 239.2 179.9 153.4 207.2 192.6 1,218.7

평균(A) 247.0 213.7 182.7 177.0 185.7 205.4 1,211.3

평년(B) 216.0 203.6 176.5 183.0 189.4 179.5 1,148.0

A-B  31.0  10.1   6.2  -6.0  -3.7  25.9   63.3

강수량

(㎜)

2004년 112.8  58.7 419.5  82.5 297.0 11.5  982.0

2003년  53.0 162.5  242.5 777.0 166.0 19.5 1,420.5

2002년  45.5  75.0 169.0 458.5  59.0 48.0  855.0

평균(A)  70.4  98.7 277.0 439.3 174.0 26.3 1,085.8

평년(B)  92.4 135.4 360.7 343.1 138.2 42.0 1,111.8

A-B -22.0 -36.7 -83.7  96.2  35.8 -15.7  -26.0

  ♩ 평년 : 1998～2002년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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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방법별 성숙기의 주요 생육특성은 

<표 4>와 같다. 무비구 비 비료 시용

방법에 따른 출 기, 개화기, 성숙기 등 

발육기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경장, 주경

수, 분지수  경직경이 다소 향을 

받았다. 경장은 85.2～88.2㎝범 로 무비 

처리가 85.2㎝로 가장 짧았고 검정시비 

후 추비 처리가 88.2㎝로 가장 길었으며, 

검정시비와 추비에 따른 경장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증가량이 미미하여 

도복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4. 처리별 생육 특성(2003～2004년)

처리내용
출 기
(월.일)

개화기
(월.일)

성숙기
(월.일)

경장
(㎝)

주경 수
(개)

분지수
(개)

경직경
(㎜)

T/R율
♩

무    비 6.  1 7. 30 10. 11 85.2 8.2 4.5 10.6 10.4

무비+추비 6.  1 7. 30 10. 11 86.0 8.2 5.0 10.8 10.5

검정시비 6.  1 7. 30 10. 11 88.1 8.4 5.2 11.0 10.5

검정시비+추비 6.  1 7. 30 10. 11 88.2 8.4 5.4 11.1 10.5

농가 행 6.  1 7. 30 10. 11 87.2 8.3 5.1 10.8 10.4

♩ 
조사시기 : 개화기(R2)

  주경 수는 8.2～8.4개로 검정시비와 

검정시비후 추비처리에서 다소 많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처리간 차이는 미미하 고, 

처리별 분지수와 경직경은 각각 4.5～5.4개, 

10.6～11.1㎜ 범 로 검정시비와 추비를 할 

경우 분지수와 경직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양검정에 

의한 질소를 히 시용했기 때문에 콩의 

생육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되며, 경장의 

증가로 도복은 조장하지 않으면서 분지

수나 경직경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었다. 한, 토양의 이화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질소과용은 오히려 콩의 

생육을 하시킬 수 있으므로(박 등, 1998a), 

콩 시비량 결정에 앞서 반드시 토양진단에 

의한 검정시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5. 도복특성(2003～2004년)

처리내용
포장도복 발생특성

♩
 

지수(0～9) 무도복(%) 근도복(%) 휨도복(%)

무     비 5 49.3 31.1 19.6

무비+추비 5 48.6 35.1 16.3

검정시비 5 50.5 24.3 25.2

검정시비+추비 5 50.0 31.0 19.0

농가 행 5 48.8 28.1 23.1

 ♩ 조사시기 : 성숙기(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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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는 시비방법별 포장도복 발생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도복지수는 2003년, 

2004년도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모든 

처리에서 지수 5정도의 도복 발생을 하

는데, 2004년의 경우 도복이 1로 매우 었

으나, 2003년 태풍으로 인한 도복 발생이 

많았다. 도복양상은 근도복이 휨도복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에서 언 했듯이 

시비여부  시비방법에 따라 도복정도에 

차이가 었던 것은 본 시험에 처리된 

시비량 한도에서는 도복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량의 비율인 T/R율도 시비

방법별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시비방법별 성숙기 식물체 무기성분 함

량을 비교해 보았다<표 6>. 체 으로 

무비구 비 시비구에서의 무기성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식물체 무기성분(N, P2O5, K2O) 함량(%)(2004년)           (조사시기 : 성숙기)

처리내용
엽 + 기 종 실

T-N P2O5 K2O T-N P2O5 K2O

무     비 2.31 0.57 2.64 4.79 1.40 1.87

무비+추비 2.32 0.61 3.32 4.93 1.44 1.88

검정시비 2.42 0.62 3.77 5.01 1.47 1.98

검정시비+추비 2.60 0.67 3.78 6.10 1.87 2.49

농가 행 2.41 0.61 3.36 4.94 1.46 1.88

 나. 병해충 피해

 생육기간  지상부 병해정도는 <표 7>

과 같다. 논 콩재배시 주요 병해의 발생

정도는 불마름병 > 세균성 무늬병 > 

갈색무늬병 > 무늬병 > 노균병 순으로 

나타났는데, 불마름병과 세균성 무늬병의 

경우 발병율이 30～50%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최근 경기

북부지역을 심으로 무늬병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한 방제에도 

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시비방법에 

따른 병해 차이는 인정되지 않아 본 연구

에서의 시용수 은 병해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생육기간  지상부 병해(2003～2004년)

병   해
처 리 내 용

무비구 무비+추비 검정시비 검정시비 + 추비 농가 행

 세균성 무늬병 +++
♩

+++ +++ +++ +++

  무 늬 병 + + + + +

 노   균   병 + + + + +

 불 마 름 병 +++ +++ +++ +++ ++++

 갈 색 무 늬 병 + ++ + ++ ++

  ♩ 
+ : 1～10%, ++ : 10～30%, +++ : 30～50%, ++++ : 50～80%,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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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종실 병해충 피해립율(2003～2004년)

처리내용
병   해(%) 충   해(%)

SMV 미이라병 자반병 콩나방 노린재류

무     비 0.0 0.7 0.1 0.1  7.1

무비+추비 0.0 0.9 0.1 0.1  7.4

검정시비 0.0 1.1 0.2 0.1 11.9

검정시비+추비 0.0 0.6 0.1 0.1 11.3

농가 행 0.1 1.0 0.2 0.1 10.1

  수확 후 종실 병해충 피해양상은 <표 8>

과  같다. 병해충 방제는  7월 하순과 8월 

순에 약제살포를 하 다. 피해립율을 

조사한 결과, 종실에 발생하는 병해로는 

미이라병은 0.6～1.1%, 자반병은 0.1～

0.2%, SMV는 0～0.1%로 미이라병이 발

생량이 가장 많았으나, 시비방법별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 종실에 피해를 주는 

주요 해충으로 콩나방의 발생은 0.1%로 

었으나, 노린재류는 7.1～11.9%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콩나방 

피해는 시비유무와 계없이 유사하 으나, 

노린재 피해는 무비구 비 시비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시비구 내에서도 검정

시비구와 검정시비후 추비구에서 높은 경향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 2004년 모두 

같은 경향으로 생육이 상 으로 좋았던 

처리구에서 노린재류의 피해가 많았다. 

한 종기가 늦어질수록 노린재류에 

의한 피해가 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손과 박, 2000), 유효 종기를 설정하는 

것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콩 식물체당 근류   근류수

 개화시와 착 성기에 시비방법별 근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표 9>. 개체당 근류 

건물 의 경우 개화시 0.6～0.8g에서 착

성기에는 1.3～1.9g으로 나타났으나 시비

방법별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한, 

개체당 근류수는 개화시 149～180개에서 

착 성기 236～311개로 증가하 으나 역시 

시비방법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근류(뿌리혹) 건물   근류수 변화

처리내용
근류 건물 (g/개체) 근류수(개/개체)

R1(개화시) R4(착 성기) R1(개화시) R4(착 성기)

무     비 0.8 1.9 149.2 310.4

무비+추비 0.7 1.6 162.4 311.4

검 정 시 비 0.7 1.4 172.9 274.7

검정시비+추비 0.7 1.3 180.2 236.2

농 가 행 0.6 1.7 168.3 302.0

 LSD(5%) ………………………………………………………………………  NS

 C.V(%)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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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d와 Hoover(1971)는 질소 시용량 

증가에 따라 개체당 근류수는 직선 으로 

감소하며, 종기에 질소 5.6kg/10a의 수

을 과하면 극소수의 근류를 형성하고 

개화기 때에는 11.2kg/10a가지의 많은 양을 

시용하여도 근류수에는 큰 향이 없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본 시험에서도 질소 

비료가 투입됨에 따라 근류건물 과 근류

수가 각각 감소  증가하 으나, 농가 행, 

검정시비, 추비의 시용량이 2.4～5.0kg/10a

로 낮아 근류 건물   근류수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손과 이(2000)는 근류수와 근류 건물 이 

양생장기 V5(제4복엽 완  개기)에서 

질소시비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개화기에는 질소 처리간에 통계  유의

성이 없었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하지만, 

토양 비옥도의 차이나 유효 한계 시비량 

과시에는 근류수  근류 건물 에 

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본 시험

에서의 질소 시비수 은 근류균에 향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근류균 부착에 향을 미치지 

않고 콩 생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질소

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한, 

석회의 시용은 산성화된 토양을 화시켜 

작물생육에 합한 조건을 조성해  뿐만 

아니라 근류균 활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손과 이, 2000), 콩 

논재배시 토양검정에 의한 석회의 한 

시용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수량구성요소  수량

 시비방법별 수량구성요소  수량은 

<표 10>과 같다. 개체당 수는 46～54개 

범 로 검정시비+추비구 > 검정시비구 > 

무비+추비구 > 농가 행구 > 무비구 순

으로 많아 검정시비는 물론 추비를 함에 

따라 개체당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박 등(1998a)에 의하면 질소 정

량을 시용할 경우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그 외의 질소 시용효과는 질소무처리

보다 오히려 었다고 보고하여 토양검

정에 의한 시비방법의 요성을 제시하

기도 하 다. 한, 이 등(2004)은 콩 논

재배시 개체당 수의 증가는 수량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하 다. 

개체당 립수의 경우 74～95개 범 로 검정

시비구 > 검정시비+추비구 > 농가 행구 > 

무비+추비구 > 무비구 순으로 나타나 검정

시비를 할 경우 개체당 립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방법별 백립 은 

26.4～28.4g으로 검정시비+추비구 > 검정

시비구 > 농가 행구 > 무비+추비구 > 

무비구 순으로 검정시비 후 추비를 함에 

따라 무비구 비 2.0g 무거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백립 의 증가는 시비

방법에 따라 동화물질의 생산과 집 의 

사 인 측면을 볼 때 콩 립에 집 되는 

물질의 양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단 면 당 수확개체수와 등숙율은 

처리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처리된 시비방법 차이에 의한 

수량구성요소 변화는 개체당 수, 당립수 

 백립 이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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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수량구성요소  수량(2003～2004년)

처리내용
 수

(개)

립 수

(개)

수확
개체수

(개/m2)

등숙율

(%)

백립

(g)

수 량(kg/10a)

종실 지수

무      비 45.7 73.5 18.3 80.3 26.4 192  89

무비+추비 49.8 77.5 18.4 79.5 27.4 209  97

검 정 시 비 52.8 95.3 18.6 79.8 28.2 230 106

검정시비+추비 54.0 94.6 18.5 81.8 28.4 236 110

농 가 행 48.2 90.4 18.5 78.1 28.1 215 100

 LSD(5%) …………………………………………………………………… 14.6

 C.V(%) ………………………………………………………………………  5.1

 표 11. 년차별 백립   수량성 변화(2003～2004년)

처리내용
성숙기 백립 (g) 수량(kg/10a)

'03 '04 평균 '03 '04 평균 '03 '04 평균 지수

무     비 10. 14 10. 8 1 0 . 1 1 26.4 26.4 26.4 179 204 1 9 2  89

무비+추비 10. 14 10. 8 1 0 . 1 1 28.1 26.7 27 .4 184 233 20 9  97

검정시비 10. 14 10. 8 1 0 . 1 1 29.6 26.8 28 .2 185 274 23 0 107

검정시비+추비 10. 14 10. 8 1 0 . 1 1 29.6 27.2 28 .4 192 280 23 6 110

농가 행 10. 14 10. 8 1 0 . 1 1 29.3 26.8 28 .1 191 239 21 5 100

  년차간 백립   수량변화를 보면<표 

11>, 백립 의 경우 시비방법간 차이는 

물론 년차간 변이가 나타났으나 시비방

법에 따른 경향은 유사하 으며, 종실수

량의 경우 년차간 차이를 보 고 시비방

법별로 경향은 유사한 가운데 2003년의 

경우 차이가 었던 반면에 2004년에는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시비방법에 따른 와 같은 수량구성

요소들의 변화로 10a당 수량은 개체당 

수, 립수  백립  증가로 인해 농가

행(215kg) 비 검정시비+추비와 검정

시비 처리구의 경우 각각 10%, 7% 증수

하 으나, 무비+추비와 무비구의 경우 각각 

3%, 11% 감소하 다<표 10>. 답 윤환 

콩밭에 있어서 콩의 주요형질간 상 에 

있어 환 후 모두 경장은 분지수  

백립 , 주당립수는 m2당 주수  수량, 

m
2

당 주수  100립 은 수량과 고도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등, 

1998b). 따라서, 콩 논재배시에는 주당 수, 

주당립수와 백립 을 증가시켜 증수를 

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시험에서도 

경장, 분지수, 주당립수  백립 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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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검정시비+추비구에서 가장 수량이 증수

한 것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 

윤과 주(2003)도 수량과 한 련이 

있는 수량 련형질로서 주당 수, 주당립수 

 주당립 을 재배 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수량증 에 유리할 것이라 하 다.

 라. 종실성분  i s o f l a v o n e  함량

 수확후 시비방법별 종실성분  isoflavone 

함량을 분석하 다<표 12>. 시비방법별 

조단백 함량은 무비구 비 시비에 의하여 

증가하 으며, 시비방법간에는 검정시비+

추비구가 42.8%로 가장 많았으며, 조지

방은 큰 차이가 없었다. 아이소 라본의 

경우 무비 1,017.7mg/kg에 비해 시비구

에서 988～1,053mg/kg으로 시비방법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시비방법별 종실의 일반성분  기능성 성분함량 비교(2003년)

처리내용
조단백

(%)

조지방

(%)

아이소 라본 함량(㎎/㎏)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계

무     비 42.0 18.7 486.7 99.6 431.4 1,017.7

무비+추비 42.3 19.0 480.7 83.5 488.8 1,053.0

검정시비 42.3 18.8 462.4 98.2 457.6 1,018.2

검정시비+추비 42.8 19.0 428.6 65.9 527.5 1,022.0

농가 행 42.2 18.7 405.7 87.7 494.7   988.1

  최 등(2002)은 콩의 아이소 라본 함량은 

성숙일수가 길고 성숙기의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함량이 높다고 보고 하 는데, 

본 시험에서 처리간 차이가 없었던 것은 

작휴처리에 따른 개화기나 성숙기의 차

이가 없이 등숙기 환경조건이 동일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검정시비후 

개화기 추비와 검정시비 처리는 행시

비에 비해 개체당 수와 립수  백립

이 증가하고 10a당 수량도 각각 10%, 

7% 증수하므로 경기북부지역 논 사양토 

조건에서 콩 논 재배시 가장 바람직한 

정 시비방법으로 단되었다.

4 .   요

  경기북부지역 콩 논 재배 정 시비기

술을 구명하고자 2002년～2004년간 포장

에서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개화기는 7월 30일, 성숙기는 10월 

11일로 시비방법간 차이는 없었음. 

나. 검정시비와 검정시비후 추비를  경우 

경장, 주경 수  경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R율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포장도복 발생 한 

시비방법간 차이가 없었음. 

다. 시비방법별 성숙기 식물체 무기성분 

함량은 무비구 비 시비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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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논 콩재배시 주요 지상부 병해로는 

불마름병과 세균성 무늬병이었으며, 

충해로는 노린재류에 의한 종실피해가 

가장 문제시되었음. 

마. 식물체당 근류수와 근류 은 개화시 

비 착 성기에 크게 증가하 으며, 

시비방법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음.

바. 검정시비와 추비를  경우 개체당 

수와 립수  백립 이 증가함에 

따라 10a당 수량은 농가 행(215kg) 

비 검정시비+추비와 검정시비 처리

구의 경우 각각 10%, 7% 증수하 음. 

사. 시비방법에 따라 조지방  아이소

라본 함량의 차이는 었으나, 조단백 

함량은 다소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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