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두(Vigna radiata L.)는 평균기온 28~30℃에서 생육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고온성 콩과 작물로 생육에 필요한 최저

기온은 20℃으로 일장에 민감한 계통은 24℃, 단일 감응형 

계통은 27℃에서 수량이 가장 높다(Kim et al., 2009b). 이

러한 이유로 녹두의 주 재배지 및 생산지는 기온이 온난한 

저위도 국가가 대부분이다. 녹두는 전 세계적으로 년간 약 

730만 ha에서 재배되어 약 530만 톤이 생산되는데(Kyu et 

al., 2021) 이 중 열대기후인 인도에서 각각 65%,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Ali & Gupta, 2012). 

식량작물의 탈립은 수량손실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녹두와 같은 콩과 작물인 대두의 경우 탈립에 의한 수량손

실은 평균 112.5 kg/ha 정도이며(Zhang et al., 2006) 건조한 

기후에서는 50~100%가량이 탈립에 의해 손실된다(Bhor et 

al., 2014). 고온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도 탈립을 쉽게 일으

키는 요인(Bara et al., 2013)으로 녹두 역시 꼬투리가 성숙

되는 생육후기의 기상에 따라 탈립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녹두는 종실이나 분말과 더불어 싹을 틔운 숙주나물로도 

소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숙주나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22). 녹두종실로 나물을 재배하는 동안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싹을 틔우지 못한 채 딱딱하게 있는 종실의 비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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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ltivation period of mung beans (Vigna radiata L.) in Korea has undergone recent variations. However, 

limite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pod shattering and sprout characteristics of mung beans on different sowing dates. This 

study aims to compare pod shattering and sprouts productivity based on different sowing dates. The research was was conducted 

with six different sowing dates (early May, mid-May, early June, mid-June, early July, and mid-July) in 2021 and 2022. Delayed 

sowing dates resulted in shortened days to germination, flowering time, and maturity time, whereas plant height, branch number, 

and node number increased. In addition, stem thickness and the number of pods per plant decreased. In the mung bean cultivar 

‘Sanpo’, the pod shattering rate ranged from 10.0% to 19.3%, consistently lower than that of ‘Dahyun’ across all six sowing dates. 

The sowing date associated with the lowest shattering rate was early June. ‘Sanpo’ sown in early July and ‘Dahyun’ sown in 

mid-May exhibited the highest sprout production, at 871% and 75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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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비율이 높을수록 나물생산수량이 떨어지는데(Kim et 

al., 2009a) 녹두의 경실은 토양수분이 낮고 온도가 낮을수

록 높아지는 경향(Paul et al., 2019)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파종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및 기후가 온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PCC에서 발간한 제6차 보고서에 따

르면 최근 10년(2011~2020) 지표면 평균온도는 1850~1900

년보다 1.09℃ 상승하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발간한 한반

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6년 동안 10년마다 0.18℃씩 상승하며 기후가 온난해지

고 있다. 이렇게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오랫동안 지속

된 관행 작부체계가 변하기도 하고 열대기후에서 재배 가

능하던 과수가 국내에도 도입되는 등 국내 농업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 기온

이 1℃ 상승하면 식량작물의 재배가능지역은 81 km 북상

할 것이라는 전망(Lee & Shim, 2011)도 있다. 따라서 고온

성 작물인 녹두 역시 평균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재배가능

지역이 증가하고 녹두의 생육 최저온도는 20℃로(Kim et 

al., 2009b) 재배할 수 있는 시기도 늘어나고 있어 파종시기

가 지역별로 다양해지고 있다. 녹두의 파종시기에 따른 수

량구성요소 및 수량성에 대한 연구(Sadeghipour, 2008)는 

이뤄진 바 있으나 녹두를 재배하는 과정 중 수량 손실을 일

으킬 수 있는 탈립성과 녹두가 주로 소비되고 있는 형태인 

숙주나물의 생산수율 등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파종시기별 녹두의 생육일수 및 생육특성에 대

한 자료와 더불어 탈립성 및 나물생산수율에 대한 기초자

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녹두 품종은 2020년 경상남도 밀양시

에 소재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수확

한 ‘다현’과 ‘산포’를 이용하였다. ‘다현’은 2007년 전남농

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수량성이 우수하여 전국적

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Kim et al., 2018). 

‘산포’는 2012년 개발되었으며 직립형 초형과 일시수확성

이 우수하여 2022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종

을 공급하고 있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품종이다. 파

종시기는 녹두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남부지역에서 통상적으로 파종하고 있는 5월 상순부터 

7월 하순까지로 설정하였고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남

부작물부 시험포장에 5월 초(2021년 5월 3일, 2022년 5월 

2일), 5월 중순(2021년 5월 17일, 2022년 5월 16일), 6월 

초(2021년, 2022년 6월 1일), 6월 중순(2021년 6월 14일, 

2022년 6월 17일), 7월 초(2021년 7월 5일, 2022년 7월 1

일), 7월 중순(2021년 7월 17일, 2022년 7월 15일)등 2주 

간격으로 총 6차례 파종하였다. 3엽기에 솎음 작업을 하여 

1주 2본으로 재배하였으며 비료는 N-P2O5-K2O를 10a당 

4-7-6 kg 시비하였다. 재식거리는 60×20 cm로 품종당 3반

복으로 재배하였다.

생육단계별 소요일수 및 적산온도

각 생육단계별 소요일수는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RDA, 2012)에서 두과작물 공통상황 생육 및 특성조사

에 준하여 생육단계를 구별하였고 파종부터 시험구의 80%

가 발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발아소요일수, 파종부터 

전 개체 중 50%가 개화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개화일수, 파

종부터 전 개체에 맺힌 꼬투리 중 80%가량 변색된 날짜까지

의 기간을 생육일수로 조사하였다. 적산온도는 기상청(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의 경상남도 밀양시 일별관

측자료를 참고하여 각 파종시기별 일평균기온이 5℃ 이상

인 날짜의 일평균기온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주요 농업형질조사

주요 농업형질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각 시험구당 성숙기 이

후 15일 가량 지난 시기에 시험구당 10개체를 선발하여 지

체부까지 자른 후 경장, 마디수, 분지수, 주당 협수를 조사

하였으며 시험구당 10협을 선발하여 실온에 3일 건조시킨 

후 협길이와 협너비, 협당 립수를 조사하였다.

탈립성 검정

탈립성 검정은 성숙기 이후 20일 가량 지난 시기에 채취

한 꼬투리를 실온에 일주일간 치상하여 시험개체별 편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반복당 25협씩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서 두과작물 공통상황 

생육 및 특성조사의 탈립정도 실내시험 방법을 변형하여 

온도 60℃와 습도 30%가 유지되는 조건에서 72시간 동안 

항온기(HB-103L, Korea)에서 건조한 후 전체 시험 꼬투리 

중 탈립이 된 꼬투리 수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나물이용성 평가

파종시기별 나물이용성 평가는 성숙기 15일 이후 수확한 

꼬투리를 3일간 상온에서 건조한 후 손으로 탈곡을 하고 

곰팡이나 바구미 등에 의한 피해립을 정선한 종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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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시료당 400립씩 2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시료는 

물에 2~3회 세척한 후 35℃ 항온조건에서 3시간동안 물에 

침지한 후 콩나물재배기(㈜가라뫼)를 이용해 재배기 온도 

20℃, 관수 온도 20℃의 항온조건에서 5일(120시간)동안 

재배하였고 4시간마다 관수하였다.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12)에서 콩나물 평가기준에 준하여 나물

이용성을 평가하였다. 각 시료별로 나물 10개를 선발하여 

나물 머리와 뿌리를 제외한 부분의 길이인 배축장과 나물 

뿌리의 길이인 근장, 나물 배축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

께인 배축직경을 조사하였다. 시료별로 나물을 재배하는 

동안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 딱딱한 채 유지되어 싹을 틔우

지 못하고 온전한 종실 형태로 남아있는 종실인 경실종자

의 개수를 측정한 후 전체 종실수(400립)으로 나누어 경실

률을 계산하였다. 나물생산수율은 나물에 묻어있는 물기가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줄이기 위해 재배기에서 꺼

낸 후 5분 정도 헝겊에 올려 수분을 제거하고 경실립을 제

외한 무게를 측정하여 원료곡의 무게를 나누어 백분율로 

생산수율을 계산하였다.

통계 분석

시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9.2, Institute I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하였고, 던컨

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을 실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육단계별 소요일수 및 적산온도

녹두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생장일수를 비교한 결

과, ‘산포’와 ‘다현’ 모두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발아소요일수

와 개화일수, 생육일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발아소요일수의 적산온도는 6월 중순 파종까지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Table 2). 6월 

중순 파종까지는 발아소요일수의 감소로 적산온도가 줄어

들었지만 7월 초 파종 이후부터는 일평균기온 상승으로 인

해 적산온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화일수의 적산온

도와 생육일수의 적산온도는 파종이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개화일수의 적산온도는 두 품종 모두 5월 

중순 파종 이후부터 2021년 874.5~942.2℃, 2022년 867.4~ 

1040.5℃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고 생육일수의 적산온

도 역시 2021년 1309.1~1458.8℃, 2022년 1381.2~1473.1℃ 

수준을 보였다. Chauhan et al. (2010)에 따르면 녹두는 생

육 전반동안 온도에 영향을 받는 감온성 작물이다. 따라서 

생육단계를 진전하기 위해서 일정온도 수준에 도달해야 함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 농업형질조사

녹두의 파종시기별 주요 농업형질을 조사한 결과, 파종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경장은 두 품종 모두 증가하는 경향

Table 1. Days to germination, days to flowering, and days to maturity of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Variety Sowing Date

Days to Germination

(days)

Days to Flowering

(days)

Days to Maturity

(days)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Sanpo

early May 7 7 51 50 68 72

mid-May 4 5 42 45 61 60

early Jun. 4 4 39 40 59 58

mid-Jun. 3 2 38 38 51 52

early Jul. 3 2 34 32 54 51

mid-Jul. 3 2 32 31 53 52

Dahyun

early May 7 7 51 51 70 71

mid-May 4 5 42 45 59 61

early Jun. 4 4 39 40 59 58

mid-Jun. 3 2 38 38 51 52

early Jul. 3 2 34 36 54 51

mid-Jul. 3 2 32 31 5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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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Table 3). Mahajan et al. (2023)은 온도가 올라

감에 따라 경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파종시기가 늦

어질수록 일평균기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장이 증가한 것

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경태는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분지수와 마디수는 통계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욱이 꼬투리 길이와 꼬투리 두께는 파종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산포’와 

‘다현’의 꼬투리 두께는 모두 6월 초에 파종할 때 각각 평

균 6.0 mm, 5.3 mm로 가장 두꺼웠다(Table 4). 주당 협수

는 늦게 파종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두 품종 모

두 6월 중순 파종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협당 립수를 조사한 결과, ‘산포’는 파종시기가 늦어질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Kim et al. (2009b)의 보고 결과

Table 2. Cumulative temperature to germination, to flowering, and to maturity of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Variety Sowing Date

Cumulative temp. to 

germination (℃)

Cumulative temp. to 

flowering (℃)

Cumulative temp. to 

maturity (℃)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Sanpo

early May 132.2 121.2 1051.4 1009.6 1466.7 1613.8

mid-May 96.1 121.5 917.0 1040.5 1402.9 1458.7

early Jun. 106.7 117.7 911.4 990.5 1458.8 1473.1

mid-Jun. 88.6 77.5 942.2 1029.4 1309.1 1429.1

early Jul. 95.2 83.0 932.4 879.5 1409.0 1447.4

mid-Jul. 111.7 83.4 874.5 867.4 1387.7 1381.2

Dahyun

early May 132.2 121.2 1051.4 1036 1521.1 1585.2

mid-May 96.1 121.5 917.0 1040.5 1351.7 1487.3

early Jun. 106.7 117.7 911.4 990.5 1458.8 1473.1

mid-Jun. 88.6 77.5 942.2 1029.4 1309.1 1429.1

early Jul. 95.2 83.0 932.4 992.6 1409.0 1447.4

mid-Jul. 111.7 83.4 874.5 867.4 1387.7 1406.6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mung bean cultivar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from 2021 

to 2022.

Variety Sowing Date
Height of Plant

(cm)

Thickness of Stem

(mm)
No. of Branches No. of Nodes

Sanpo

early May 31.5 d* 5.3 a 3.3 a 6.3 a

mid-May 39.1 c 5.9 a 2.8 a 6.0 a

early Jun. 47.9 ab 5.9 a 3.3 a 7.1 a

mid-Jun. 51.9 a 5.3 ab 3.9 a 7.6 a

early Jul. 52.0 a 5.2 ab 3.9 a 7.4 a

mid-Jul. 44.4 b 4.5 b 3.1 a 6.4 a

Dahyun

early May 29.6 d 5.1 b 2.4 a 5.2 a

mid-May 39.4 c 6.1 a 1.9 b 6.1 a

early Jun. 51.8 a 5.8 a 3.2 a 7.4 a

mid-Jun. 46.7 b 5.2 b 3.5 a 7.0 a

early Jul. 48.8 b 5.5 ab 2.9 a 7.3 a

mid-Jul. 46.6 b 4.8 b 2.7 a 6.7 a

* the same letter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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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치하였으나 ‘다현’은 파종 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Ahmad et al. (2021)는 파종 시기가 

빠를수록 생육기간이 길어 꼬투리 길이도 길어져 협당 립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전자 구성 차이에 따라 협

길이, 주당 협수, 협당 립수는 품종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탈립성 검정

파종시기별 녹두 탈립성을 검정한 결과, ‘산포’는 2년간 

평균 탈립률이 10.0~19.3% 수준이었고 ‘다현’은 15.3~25.3% 

수준으로 동일 파종시기별로 보면 ‘산포’가 ‘다현’보다 2.5~ 

13.4% 가량 탈립률이 낮아 ‘산포’가 ‘다현’보다 탈립에 강한 

것을 확인하였다(Table 5). 두 품종 모두 6월 초에 파종할 경

우 탈립률이 가장 낮았다(산포 10.0%, 다현 15.3%). Bara et 

al. (2013)는 대두의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가 탈립에 영향

을 준다고 보고하였는데 6월 중순 이후 파종한 경우 일교

차가 심한 가을철에 성숙기가 도래하여 탈립률이 증가하였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탈립에 의한 수량 손실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두 품종 모두 6월 초에 파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물이용성평가

파종시기별 나물이용성 평가를 한 결과, 배축장과 근장, 

전장, 배축직경은 파종시기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6). 경실률은 늦게 파종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Penfield & MacGregor (2017)는 아라비돕시스의 

경우 온도에 따라 종피의 두께와 수분흡수율에 영향을 받

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파종시기에 따른 재배기간 중 

온도차이로 인한 수분흡수율의 변화가 경실률 차이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품종별 비교에서는 ‘산포’가 모

Table 4. Pod growth characteristics of mung bean cultivar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from 2021 

to 2022.

Variety Sowing Date
Length of Pod

(cm)

Thickness of Pod

(mm)

No. of Seeds per 

Pod

No. of Pods per 

Plant

Sanpo

early May 7.8 a* 4.4 b 11.0 a 19.8 a

mid-May 7.7 a 4.6 b 10.5 ab 18.3 a

early Jun. 7.7 a 6.0 a 10.6 ab 19.9 a

mid-Jun. 7.9 a 4.6 b 10.6 ab 11.4 b

early Jul. 7.7 a 4.6 b 10.1 b 10.0 b

mid-Jul. 7.5 a 4.9 b 9.8 b 9.2 b

Dahyun

early May 7.1 a 4.5 a 10.0 b 22.1 a

mid-May 7.2 a 4.7 a 10.1 b 17.1 b

early Jun. 7.6 a 5.3 a 11.6 a 21.0 a

mid-Jun. 7.3 a 4.8 a 10.6 b 12.3 c

early Jul. 7.6 a 4.5 a 11.0 b 11.6 c

mid-Jul. 7.2 a 4.6 a 10.5 b 12.9 c

* the same letter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 < 0.05)

Table 5. Pod shattering rate of mung bean cultivar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Variety Year early May mid-May early Jun. mid-Jun. early Jul. mid-Jul.

Sanpo

2021 13.3 b* 16.0 a 9.3 d 13.3 b 12.0 c 16.0 a

2022 24.0 a 22.7 ab 10.7 e 20.0 b 13.7 d 16.3 c

Mean 18.6 19.3 10.0 16.6 12.6 16.1 

Dahyun

2021 22.7 b 24.0 ab 17.3 d 22.7 b 25.3 a 20.0 c

2022 22.7 b 26.7 a 13.3 e 16.0 d 22.7 b 17.3 c

Mean 22.7 25.3 15.3 19.3 24.0 18.6 

* the same letter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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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사시기에서 ‘다현’보다 낮은 경실률을 보였다(Fig. 1). 

‘다현’은 5월 중순에 파종할 경우 9.3%, ‘산포’는 7월 중순

에 파종할 경우 2.6%로 가장 낮은 경실률을 보였다.

나물생산수율은 반대로 늦게 파종할수록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산포’는 767~871%, ‘다현’은 658~750% 수준

의 생산수율을 보였으며 ‘산포’는 7월 초에 파종한 시험구

가 871%, ‘다현’은 5월 중순 파종한 시험구에서 750%로 

가장 높은 나물 수량이 나타났다(Fig. 2). 경실률과 나물생

산수율을 고려할 때, ‘다현’은 5월 중순, ‘산포’는 7월 초중

순에 파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현’은 경실률

이 가장 낮은 시기에 가장 높은 나물생산수율을 보였으나 

‘산포’는 경실률이 가장 낮은 시기(7월 중순 파종, 2.6%)와 

생산수율이 가장 높은 시기(7월 초 파종, 871%)가 상이하

여 경실률과 나물생산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생산량을 좌우하는 탈립률 관점에서 적정 파종시

기는 두 품종 모두 6월 초순이었고, 숙주나물 생산성을 결

정하는 나물생산수율 관점에서는 ‘산포’의 경우 7월 초, 

Table 6. Sprout characteristics of mung bean cultivar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from 2021 

to 2022.

Variety Sowing Date
Length of Hypocotyl

(cm)

Length of Root

(cm)

Whole Length

(cm)

Thickness of Hypocotyl

(mm)

Sanpo

early May 9.2 a* 8.0 a 17.1 a 2.6 a

mid-May 8.5 a 8.9 a 17.4 a 2.4 a

early Jun. 8.7 a 7.8 a 16.5 a 2.6 a

mid-Jun. 9.3 a 8.2 a 17.4 a 2.6 a

early Jul. 8.6 a 7.7 a 16.3 a 2.6 a

mid-Jul. 8.3 a 8.4 a 16.7 a 2.5 a

Dahyun

early May 8.5 a 7.8 a 16.3 a 2.5 a

mid-May 8.9 a 7.6 a 16.4 a 2.6 a

early Jun. 9.0 a 7.5 a 16.5 a 2.5 a

mid-Jun. 9.0 a 7.8 a 16.8 a 2.4 a

early Jul. 8.0 a 8.2 a 16.2 a 2.5 a

mid-Jul. 8.5 a 7.7 a 16.2 a 2.5 a

* the same letters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P < 0.05).

Fig. 1. Hardness rate of mung bean cultivar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from 

2021 to 2022.
*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d tests. 

Fig. 2. Sprout production rate of mung bean cultivar ‘Sanpo’ 

and ‘Dahyun’ cultivated on different sowing dates 

from 2021 to 2022.
*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d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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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현’의 경우 5월 중순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보

였으나 두 품종 모두 6월 초에 파종하더라도 통계적인 유

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탈립률과 나물생산수율을 종합적으

로 고려했을 때 두 품종 모두 6월 초에 파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녹두 안정생산과 재배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녹두 품종(산포, 다

현)의 파종시기별(5월 초~7월 중순 파종) 주요농업형질과 

탈립성 및 나물이용성을 2년(2021~2022)동안 평가하였다.

1. 파종이 늦어질수록 발아소요일수, 개화일수, 생육일수가 

모두 감소하여 재배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개화일수과 생육일수의 적산온도는 파종기에 따라서 일

정수준이 유지되었는데 녹두가 감온성 작물이기에 나타

난 결과로 판단된다.

2. 파종이 늦어질수록 경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

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분지수와 마디수도 증

가하였다. 반대로 경태와 주당 협수는 늦어질수록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협당립수에서는 품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산포’는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협당립수가 

감소하였으나 ‘다현’은 파종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

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재배시기에 따른 탈립률을 조사했을 때, ‘산포’는 탈립률

이 10.0~19.3%, ‘다현’은 15.3~25.3% 수준으로 동일 파

종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파종 6시기 모두 ‘산포’가 ‘다

현’보다 2.5~13.4% 가량 탈립률이 낮아 탈립에 강한 품

종임이 확인되었다. 두 품종 모두 6월 초에 파종한 경우 

탈립률이 가장 낮게 조사되어 탈립에 의한 수량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이 시기에 파종하는 것이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된다.

4. 파종시기에 따른 나물이용성 평가 결과, 배축장, 근장, 

전장 및 배축직경은 파종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물 재배시 싹이 틔지 않는 종실인 

경실의 비율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나물 생산수율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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