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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fact-finding survey was conducted to obtain the basic information on nation-wide weed distribution

and farmer's opinions to weed control strategy in paddy field. Most respondents considered Echinochloa spp.,

Monochloa vaginalis, Sagittaria trifolia, and Scirpus juncoides etc. as dominate weeds in paddy fields. And herbicide

resistant weed species were M. vaginalis, S. juncoides, E. oryzicola and S. pygmaea etc. Purchase guidances for

herbicide selection, experience of farmers was 34.0% and dealers recommendation was 33.9% at farmer's level. And

paddy field herbicides application frequence were one time 15.6% but twice 75.6%. Preferred herbicides were ranked

in the following order: oxadizone 12% EC, butachlor 5% GR, butachlor 33% CS, mefenacet·pyrazodulfuron-ethyl

21.42% SC, and oxadiargyl 1.7% EC etc. in paddy fields. And in most preferred foliar herbicide were bentazone·MCPA

38.6% SL and bentazone·cyhalop-butyl 18.5% ME, 48.5% and 22.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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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는 1972년 한국산잡

초목록(국립농업자재검사소)이 발간됨으로써 453종이 있는

것으로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Lee et al., 2012a). 그러나 논

잡초에 대한 발생양상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주관으로

1971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그 후 1981년, 1991년, 2000

년에 10년마다 총 4회를 조사하였다(Kim, 1983; Park et al.,

1995; Park et al., 2001; Park et al., 2002). 4회에 걸친 논

잡초 발생조사에서 우점잡초의 순위는 많은 변화가 있었

다. 즉 주로 손제초 의존했던 1971년도에는 마디꽃, 쇠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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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물달개비 등 일년생잡초가 우점한 반면에, 뷰타클로르

입제(마세트 등) 등의 일년생잡초 방제용 제초제가 집중 사

용되는 시대(1971~80년)에는 다년생잡초가 급증하였다. 그

후 일년생 및 다년생잡초 동시방제용 제초제인 일발처리제

가 많이 개발·사용된 시대(1981~90년)에는 다년생잡초가

감소되었다. 한편 일발처리제에 피를 방제할 수 있는 제초

제 유효성분 함량이 줄어든 관계로 피가 주요 잡초로 재등

장하였다. 혼합제가 난무하던 시대(1991~2000년)에는 1998

년부터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인 물달개비의 발생과 피,

미국가막사리 등의 일년생잡초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

였다(Lee et al., 2012a).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군락 천이의 주요요인은 ① 답

전윤환, 작부체계, 재배법 등 경지이용형태의 변화, ② 토

지 기반정비에 의한 입지조건의 변화, ③ 경종조작법, 재

배관리 특히 경운정지나 잡초방제법의 변화이다. 이 가운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잡초방제법의 변화 증 제초제의

사용이다(Kim and Shin, 2007). 제초제 사용 중에서도 동

일 제초제의 연용처리가 논잡초의 초종변화에 가장 직접

적인 요인이다. 

논을 포함한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문제잡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리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마다 논잡초 분포조사를 실

시한 바 있다. 이런 분포조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논농사

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을 통한 잡초발생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제초제 사용실태조

사는 Lee et al.(1998)과 Lee et al.(2001)에 보고되어 문제

잡초 파악, 선호 제초제 및 제초제 선정기준 등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시험은 논잡초 발생양상 및 제초제 사용실태

에 대한 연차별 변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에 전국적

인 규모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전국 농업인

을 대상으로 우점잡초, 선호 제초제, 제초제 체계처리방법

등에 대한 농가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본 설문조사는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1,029인을 대상(Table 1)으로 잡초

발생 및 제초제 사용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대부분은 쌀 전업농

또는 시군 벼 재배농업인 모임에서 조사하였으며, 일부는

농가 현장에서 1 : 1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벼 재배양식, 재배면적, 경운시기 등

재배조건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잡초방제 측면에서 우점

잡초, 선호 제초제, 제초제 처리시기 및 횟수 등 제초제

사용 실태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에게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고 도별

로 수거한 다음,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

였다. 설문지의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s)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사이의 상

Table 1. Number of respondents (farmers) joined fact-finding surveyed by regional on 2011 in Korea.

Region Gyenggi Gangwon Chungbuk Chonbuk Chonnam Gyengbuk Gyengnam Total

Respondent 94 84 280 80 180 205 106 1,029

Fig. 1. Farmers(respondents) in fact-finding surveyed cultivation area (A) and plowing tim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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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농가의 일반 현황

기본적인 재배양식을 확인한 결과, 기계이앙답 86.3%,

담수직파 12.9%, 건답직파 0.8%이었다. 이들 농업인의 경

지면적은 1ha 미만이 27.1%, 1~5ha 41.9%, 5ha 이상이 전

체의 31.0%를 차지하였다(Fig. 1(A)). 조사 대상 농업인의

58%가 춘경을 하며, 추경과 춘경을 2회 실시하는 농업인

이 19.6%, 추경만 실시하는 농업인은 18.2%이었다(Fig.

1(B)). 경운시기에 따라 발생되는 잡초의 양상이 다른데

추경하는 빈도가 떨어져 논에 발생하는 다년생잡초가 많

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은 논 다년생잡초의 괴

경(塊莖)을 노출시켜 동사 및 건조사에 의해 이듬해에 발

생밀도가 60%이상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Kim and

Choi, 1976; Kwon et al., 2002).

논잡초 발생양상

논잡초 발생양상을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문제되는 잡

초는 피, 물달개비, 벗풀, 올챙이고랭이, 올방개 순이었다

(Table 2). 즉, 논피(강피), 물피를 포함한 피는 전체 응답

자의 18.8%가 제일 문제가 많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는 물달개비 11.9%, 벗풀 11.0% 순이었다. 물달개비는 설

포닐우레아(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로서 전국적으로 발

생되기 때문이며, 벗풀도 일부 지역에서 SU계 저항성잡초

인 것으로 확인되어 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

벗풀은 올챙이고랭이, 올방개보다 괴경뿐만아니라 종자로

도 번식하는 관계로 약제방제가 쉽지 않고 커다란 잎이

눈에 잘 띄어 상대적으로 발생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Lee et al.(2001)에 의하면, 논에서 피

가 가장 우점잡초라는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년생잡초는

올방개, 올미, 벗풀 순이라고 하였다. 10년이 경과된 2011

년에 조사에서 물달개비와 벗풀이 문제잡초로 인식이 변

화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U계 제초제에 저항

성을 보여 그 발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논잡초의 발생패턴은 Park et al.(2001, 2002)의 보

고와 일부는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즉 피와 물달

개비는 우점순위 양상은 유사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벗풀이 상위에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올챙이고랭

이, 올방개, 올미 순인 점이 달랐다. 이것은 실제 논에서

잡초 발생조사를 한 것과 농가에서 직접 체험한 것과의

차이점으로 판단된다. Park et al.(2001, 2002)의 논잡초 발

생조사시기는 7~8월인 반면에 농가설문조사는 6월부터 10

월까지 5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관계로 일부는 제초제의

약효가 떨어진 후 설문에 응답하여 초기에는 방제가 되었

지만, 후기에 문제되는 초종을 설문에 응답할 수도 있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실제 농가에서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는 물달개비, 올

챙이고랭이, 논피(강피), 올미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Table

3). 이런 결과는 Lee et al.(2012b)의 보고와도 유사하다.

이런 결과에서 논피(강피)를 제외하고 나머지 저항성 논

잡초들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인 방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논에 발생하는 잡초 중에서 피가 가장

문제잡초이고, 그 다음으로는 물달개비, 벗풀, 올방개, 올

미 순이었다. 제초제 저항성잡초로는 물달개비, 올챙이고

랭이, 논피(강피) 등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효율적

인 관리방법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제초제 사용실태

논 제초제의 선정 및 살포횟수 

농가에서 살포한 논 제초제 선정은 Lee et al.(1998)과

Table 2. Rank of dominate weeds from surveyed farmer's level
in Korea.

Rank Weed species
Korean 
name

Distribution 
ratio (%)

1  Echinochloa spp. 피 류 18.8

2  Monochoria vaginalis 물달개비 11.9

3  Sagittaria trifolia 벗 풀 11.0

4  Scirpus juncoides 올챙이고랭이 9.6

5  Elcocharis kuroguwai 올 방 개 9.1

6  Sagittaria pygmaea 올 미 7.6

7  Bidens tripartita 가막사리 4.7

8  Cyperus difformis 알방동사니 4.6

9  Aeschynomeme indica 자 귀 풀 3.2

10  Persicaria hydropiper 여 뀌 3.0

11  Other weeds 기 타 16.5

Table 3. Rank of herbicide-resistant weed species assumed by
farmer's survey in Korea.

Rank
Herbicide-resistant

weed species

Korean 
name

Distribution 
ratio(%)

1 Monochoria vaginalis 물달개비 20.6

2 Scirpus juncoides 올챙이고랭이 18.2

3 Echinochloa oryzicola 강 피 15.5

4 Sagittaria pygmaea 올 미 14.3

5 Sagittaria trifolia 벗 풀 14.0

6 Cyperus difformis 알방동사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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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01)의 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

경험이나 판단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는 농업인이 전체의

34.0%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약판매상 추천이

33.9%로서 거의 같았다. 반면에 농업기술원 및 센터 추천

은 17.8%, 주변권유 및 교육이 각각 9.3%와 5.0%를 점유

하였다(Fig. 2(A)).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농가 스스로

경험에 의한 판단이나 농약판매상 추천에 의해 제초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즉 Lee et al.(1998)

의 보고와 비교하면, 자기 경험에 의한 것이 45%에서 34.0%

로, 농약판매상 추천은 41%에서 33.9%로 감소된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사 등 농업전문가에 의한 추천이

17.8%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Lee et al.(2001)의 조사

에서는 본인의 경험이 55%, 농약판매상의 추천이 23%로

서 본인 경험에 의한 제초제를 선정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농약판매상의 추천은 다소 늘어났다. 이런 사실은

제초제 저항성잡초 증가와 새로운 제초제 시판에 대한 농

업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가에서 제초제를 1회만 처리하는 경우는 15.6%인 반

면에 2회 처리하는 농가는 전체의 3/4이상인 75.6%이었다

(Fig. 2(B)). 이것은 농가에서 문제잡초 방제를 위해 제초

제 체계처리 방법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만, 3회이상 처리하는 농가도 8.8%가 되어 아직도 일부에

서는 제초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거나, 제초제 저항

성잡초 등의 발생으로 제초제를 여러 번 살포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Lee et al.(1998)의 보고와 비교하

면, 제초제 살포횟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1회 처리는 38.0%에서 15.6%로 줄어든 반면에, 2회 처리

는 46%에서 75.6%로 급격히 늘어났고 3회 처리는 9.0%

에서 7.0%로 다소 줄어든 반면에 3회 이상 처리는 7%에

서 0.9%로 감소되었다. 이런 사실은 농촌 노동력 감소 등

으로 생력형 제초제가 많이 개발·보급되었고, 제초제 저

항성잡초 발생 등으로 제초제 체계처리가 정착되고 있음

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제초제 체계처리

일반적으로 1 m2 토양 내(깊이 2 cm)에 잡초종자는 80,000~

100,000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토양을 seed bank라고 한

다(Lee et al., 2012a). 이런 토양 중에 존재하는 잡초종자

가 발아하여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발아전처리형 제초제를 살포하는 것이다. 제초제를 단 1

회 처리만으로 잡초발생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약

효지속기간, 잡초종의 발아 및 출현기간 등 여러 가지 요

인으로 인하여 제초제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 일부 경

우이긴 하지만 써레질이나 물관리 등을 잘못하여 제초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제초제의 체

계처리가 필요하게 된다.

농가 설문조사에서 제초제를 2회 이상 처리하는 정도가

75.6%이었다(Fig. 2(B)). 이 때 첫 번째 제초제를 처리하

는 시기는 써레질할 때가 60.1%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

앙전처리제를 살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은 이

앙 후 10일이내 첫 번째 제초제를 처리하는 경우는 28.6%,

이앙 후 15~20일에는 11.3%로 중기 처리제를 단독으로 살

포하는 비율이 낮았다(Fig. 3). 그러나 제초제를 2회이상

체계처리할 때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1차로 이

앙전처리하고 2차로 이앙 후 10일내 처리하는 사례는 19.5%

인 반면에 1차로 이앙전처리하고 2차로 이앙 후 15~20일

에 처리하는 경우는 60.9%를 차지하였다(Table 4). 이것은

농가에서는 써레질할 때 이앙전처리제를 1회 살포한 후에

잡초발생양상에 따라 중기처리제를 두 번째로 살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1차로 이앙 후 7일

Fig. 2. Purchase guidances for herbicide selection (A) and application frequency (B) at farmer's level in Korea.



10  김창석·이정란·원태진·서영호·김은정·이순계·조승현·권오도·김상국·정완규·박태선·문병철·박재읍·이인용

이내 제초제를 살포하고 2차로 이앙 후 20~25일에 처리

하는 경우는 9.8%이었고, 1차로 이앙전처리하고 2차로 이

앙 후 10일 이내 제초제를 살포하고 3차로이앙 후 30일

경에 제초제를 처리하는 것과 같이 3회 처리하는 경우는

7.1%에 불과하였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초제는 4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분

석하였다. 즉 처리시기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초제 현황, 이앙전처리제만을 대상으로 할 경

우, 그리고 이앙후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각각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초제 현황

을 보면, Fig. 4(A)와 같이 옥사디아존유제, 뷰타클로르입

제, 뷰타클로르캡슐현탁제, 메페나셋·피라조설퓨론에틸액

상수화제, 옥사디아길유제 순이었다. 선호 제초제 결과는

Table 4. Application methods of paddy field herbicides in
Korea.

BTa) fbb) 
within 

10 DATc)

BT fb
within 

15~20 DAT

7 DAT 
fb 

10~15 DAT

BT fb within 
10 DAT 

fb 30 DAT

Others

19.5% 60.9% 9.8% 7.1% 2.7%

a BT : before transplantion
b fb : followed by 
c DAT : days after transplantion

Fig. 3. First application time of herbicides in paddy field.

Fig. 4. Preferred paddy field herbicides at farmer's level in Korea. (A) Preferred paddy field herbicides at total farmer's level in
Korea. (B) Preferred paddy field herbicides in pre-transplantion herbicides at farmer's level in Korea. (C) Preferred paddy field
herbicides in after transplantion herbicides at farmer's level in Korea. (D) Preferred paddy field herbicides in foliar herbicides at
farmer's lev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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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Lee et al.(1998) 및 Lee et al.(2001)의 보고에 의하면

뷰타클로르입제, 피라조설퓨론에틸·몰리네이트입제 등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의 만연과 molinate 성분의 등록 취소로 다른

제초제가 선호되었다. 특히 제초제 저항성잡초를 효과적

으로 방제할 수 있는 이앙전처리제(옥사디아존유제, 옥사

디아길유제 등)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앙전처리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도 옥사디아존유제,

뷰타클로르캡슐현탁제가 각각 43.3%, 31.4%로 우위를 차

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옥사디아길유제, 벤조비사이클론액

상수화제, 프레틸라클로르유제 순이었다(Fig. 4(B)). 전제

적으로 선호하는 제초제가 이앙전처리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에서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이앙전처리제

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앙후처리제에서는 뷰타클로르입제 19.5%이고 메페

나셋·피라조설퓨론에틸액상수화제, 페녹슐람입제, 사이클

로설파뮤론·메페나셋액상수화제, 벤조비사이클론·페녹

슐람액상수화제 순이었고(Fig. 4(C)), 소수의 제초제까지

포함하면 약 116종의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성적 미

제시). 그리고 경엽처리제는 벤타존·엠시피에이액제가

48.5%, 벤타존·사이할로포프뷰틸미탁제 22.3%, 사이할로

포프뷰틸유제 12.6% 등으로 이들 3종의 경엽처리제가 전

체의 83.4%를 차지하여 농가에서 아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D)). 벤타존·엠시피에이액제가 거의 절

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농가에서 선호한 것은 전국적으로

만연된 제초제 저항성잡초를 방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일부 제초제의 집중 살포는 또 다른 제초제 저

항성잡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

제로 벤타존·사이할로포프뷰틸미탁제와 사이할로포프뷰

틸유제의 cyhalofop-butyl에 대한 저항성 피가 전라북도 김

제를 비롯하여 전남, 충남으로 확산되어 문제가 되고 있

다(Im, 2009; Im et al., 2009). 

제초제 사용실태조사 결과, 농가에서는 논제초제 선정

을 본인의 경험이 34.0%, 농약판매상 추천이 33.9%로 Lee

et al.(1998) 및 Lee et al.(2001)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제초제를 1회만 처리하는 경우는 15.6%인 반면에 2회 처

리하는 농가는 75.6%로 전체의 3/4를 차지하였다. 또 농

가에서는 제초제를 이앙전과 이앙 후 10~12일에 추가로

처리하는 제초제 체계처리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선호하는 제초제는 처리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옥사디아존유제, 뷰타클로르입제, 부타클로르캡슐현탁제,

메페나셋·피라조설퓨론에틸액상수화제, 옥사디아길유제

순으로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요 약

논잡초의 발생상황 및 농가수준에서 논 제초제 사용을

파악하여 농가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전국 농업인

1,029명을 대상으로 논에서의 우점잡초, 선호 제초제, 논

제초제의 사용방법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논에 발생하는

우점잡초로는 피, 물달개비, 벗풀, 올챙이고랭이, 올방개

순이었으며,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의심되는 초종은 물달

개비, 논피(강피), 올미 등으로 응답하였다. 논 제초제의

사용 선정은 자기 경험에 의한 것이 34.0%, 농약판매상

추천이 33.9%이었다. 농가에서 한번만 제초제를 처리하는

경우는 15.6%인 반면에 2회 처리하는 농가는 75.6%이었

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제초제는 옥사디아존유제, 뷰타클

로르입제, 뷰타클로르캡슐현탁제, 메페나셋·피라조설퓨론

에틸액상수화제, 옥사디아길유제 순이었으며, 경엽처리제

중에서는 벤타존·엠시피에이액제, 벤타존·사이할로포트

뷰틸미탁제가 각각 48.5%, 22.3%로 농가에서 많이 사용

되는 제초제이었다. 

주요어: 논잡초, 설문조사, 제초제, 제초제 저항성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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