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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forage quality, production, and  regrowth of Phragmites 
communis as a native grass according to growth stages. Experiment 1 was conducted in Ansan from May 
2009 to April 2010 (7 stages), and experiment 2 was conducted in Cheonan from May to November 2011 
(10 stages). In experiment 1, forage quality decreased rapidly with advance of growth from May. When 
harvested on late May, July, September and April of the following year, the contents of crude protein 
were 7.7%, 4.6%, 3.7%, and 2.2%, respectively. Relative feed value (RFV) were 80.2, 65.1, 61.8 and 52.8, 
and lignin contents were 7.1%, 9.9%, 12.0%, and 13.2%, respectively. In experiment 2, significantly higher 
forage yields were observed when harvested from late June to mid July. On the other hand, forage quality 
decreased with delayed harvest as was in experiment 1. Good regrowth of Phragmites communis was 
observed when harvested earlier than in August. When harvested on late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and November, the dry matter (DM) yields were 7,329 kg/ha, 12,527 kg, 9,593 kg, 
8,279 kg, 7,649 kg, 5,822 kg and 5,540 kg, and in vitro digestible DM (IVDDM) yields were 3,924 kg/ha, 
5,264 kg, 4,273 kg, 3,322 kg, 3,352 kg, 2,195 kg and 1,887 kg, respectively. Forage quality grades of 
Phragmites communis were 4th grade in May, 5th grade from June to Sept., and 6th grade in Oct., Nov., 
or in Apr. of the following year. However, all regrown Phragmites communis ranked the 4th in quality. In 
conclusion, we recommend that Phragmites communis should be harvested from late June to mid July (no 
later than the end of July) to obtain good forage quality with digestible nutrient contents greater than rice 
straw. Regrowth of Phragmites communis was poor, and more than 70% of annual forage yields were out 
of the first harvest. Therefore, we recommend only one harvesting per year for good regrowth and stable 
production of Phragmites communis. 
(Key words : Reed, Wild grass, Yield, Nutritive value, Harvest time, Regrowth)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가축 사육두수에 비해 조사료 생

산량이 부족한 가운데 수입 곡물사료의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조사료로의 자급을 위한 다양

한 정책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확고한 

조사료 정책과 농민들의 의지에 힘입어 재배면

적은 월동 사료작물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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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조사료 자급률은 82~84% 수준으로 높아

지고 있다 (MIFAFF, 2011). 또한 경영비 절감

을 위한 양질 조사료의 재배 확대와 함께 부존 

조사료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야초 류의 사료

화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

다. 갈대와 같은 야초는 우리의 주요 부존 조

사료자원으로 부족한 양질 조사료와 볏짚을 부

분 대체할 수 있어 지역별로 널리 이용되고 있

으나 일반농가가 야초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

와 곤포작업을 위한 수확적기, 생산량, 재생 등

에 관한 기술정보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야초 

류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 및 사료화 연구와 

관련하여, Kim (1976)은 달뿌리풀의 생육과 사

료가치에 대하여, Lee (1985)는 원주지역 억새

의 생육과 재생특성, Chun 등 (1983, 1986)은 

영암 간척지 등에서 자생 갈대의 예취시기에 

따른 재생과 사료가치, Kang과 Chang (1985)은 

낙동강 하류 갈대초지의 순 생산성과 안정성, 
Choi (1999)는 원주지역 야초 류의 사료가치, 
Seo 등 (2011b)은 천안지역 억새의 시기별 수량

과 사료가치, Kim 등 (2010)은 춘천지역 갈대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를 구명하였다. 또 Park 
(2007)은 제주도 화본과와 두과야초의 사료가

치와 수확적기에 대하여, STFCK (2007)에서는 

수잉기 갈대를 포함한 주요 야초의 사료가치, 
Seo 등은 파주, 안산지역 (2011c) 및 해남, 평

창, 원주지역 (2012) 자생 갈대, 억새 등 야초의 

이용실태와 사료가치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야초 류를 수거이용하고 있는 영

농현장에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안정된 

축우경영을 위한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경기 안산과 충남 천안에서 갈대의 생육시기별 

사료가치와 재생 및 생산성 등을 분석․평가하

였다. 

Ⅱ.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시화 

간척지 갈대 자생지에서 2009년 5월부터 2010

년 4월까지, 그리고 충남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갈대 재배지에서 2011년도에 수행되었다. 안산

에서는 (시험 1)  균일한 자생지를 선정한 다음 

5월 말, 6월 말, 7월 말, 8월 말, 9월 말, 10월 

말, 이듬해 4월 말 7시기별로 각각 초장 조사

와 함께 분석용 갈대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천

안지역은 (시험 2) 5월 말, 6월 15일, 6월 말, 7
월 15일, 7월 말, 8월 15일, 8월 말, 9월 말, 10
월 말, 11월 말 10시기별로 각각 갈대의 초장

과 수량을 조사하고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였

다. 천안의 재배 갈대는 2010년 4월 27일 온실

에서 육묘상자에 파종하여 관수 등 잘 관리한 

다음 6월 8일 초장 10~15 cm인 상태에서 논 포

장에 조파 이식하였으며, 1줄의 이식 길이는 

1.5 m로 33줄을 심어 생육시기별 난괴법 3반복

으로 조사하였다. 수확 시 예취높이는 10~15 
cm로 하였으며, 재생 갈대는 전 처리구 동일하

게 10월 11일에 수확하였다. 갈대의 초장과 수

량은 RDA (2003) 조사기준에 준하였으며, 건물

수량은 300~500 g의 시료를 취하여 65~70℃ 순

환식 송풍건조기에서 48~72시간 건조 후 건물

중량을 평량하여 건물률을 산출한 다음 계산하

였고, 조단백질, NDF, ADF, 상대사료가치 및 

건물 소화율 등 사료가치를 분석하였다. 조단

백질 함량은 Kjeldahl법 (Kjeltec™ 2400 Autosam- 
pler System)을 이용하여 AOAC (1990)법으로,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과 Van Soest (1970) 법으

로, in vitro 건물 소화율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은 Tilley와 Terry (1963)법
을 Moore (1970)가 수정한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상대사료가치 (relative feed value, RFV)는 

Holland 등 (1990, DDM × DMI/ 1.29)의 계산식

에 의해 산출하고 AFGC 건초등급 (특등급 

RFV 151 이상, 1등급 125~150, 2등급 103~124, 
3등급 87~102, 4등급 75~86, 5등급 75 미만) 및 

국내 조사료 건초의 품질등급기준(Seo et al., 
2011a; RFV 60 미만은 6등급－부적합)을 적용

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2000) 프로그램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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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forage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according to 
harvest time, from May 2009 to April
2010.

      The samples within three replications 
were mixed.

8.01)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처

리간의 평균비교는 LSD 검정으로 처리간의 유

의성 (p<0.05)을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안산 간척지 자생갈 의 수확시기별 사료

가치

경기도 안산 시화 간척지에서 2009년 5월부

터 이듬 해 4월까지 시기별로 조사한 갈대의 

사료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Fig. 1에서 보는바와 

같다. 갈대의 사료가치는 5월이 가장 좋았으며, 
생육이 진행될수록 사료가치는 크게 낮아졌다. 
건물 소화율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및 이듬 해 4월 말에 각각 59.3%, 53.3%, 
46.9%, 41.6%, 42.2%, 38.9%, 36.4%로, 조단백

질 함량은 각각 7.7%, 5.5%, 4.6%, 4.3%,  
3.7%, 3.2%, 2.2%로, 그리고 상대사료가치

(RFV)는 각각 80.2, 67.4, 65.1, 63.4, 61.8, 58.4, 
52.8로 낮아졌다. 반면 리그닌 함량은 5월부터 

10월까지 각각 7.1%, 9.6%, 9.9%, 11.0%, 
12.0%, 13.2%로 크게 증가하였다. 갈대의 생육

시기별 사료가치와 관련하여 전남 영암, 함평, 
광양지방에서 조사한 Chun 등 (1983)도 5월이 

가장 양호하였고 그 후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였는데, 건물 소화율은 5월, 7월, 
9월에서 각각 48.7%, 30.6%, 24.4% (영암), 
47.1%, 29.2%, 22.7% (함평) 및 54.2%, 43.1%, 
29.3% (광양)를 보고하였다. 춘천지방에서 조사

한 Kim 등 (2010)도 6월 26일, 7월 15일, 7월 

31일 수확 시 조단백질은 각각 13.5%, 12.6%, 
12.3%로, RFV는 각각 92.1, 84.9, 80.2로 감소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갈대의 

조사료 (건초) 품질등급을 살펴보면, 5월 갈대

는 RFV 80.2로 4등급 (다소 불량), 6~9월 갈대

는 RFV 61.8~67.4로 5등급(불량), 10월과 이듬 

해 4월 갈대는 RFV 60 미만으로 6등급 (부적

합)으로 분류되었다 (Seo et al., 2011a).

2. 천안 갈 의 수확시기별 수량과 사료가치

  가. 1차 생육 갈대의 수량과 사료가치 변화

천안 갈대 생육지에서 2011년 5월부터 11월

까지 시기별로 조사한 갈대의 수량과 사료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안산 간척지 (Fig.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대는 

생육이 진행될수록 사료가치는 낮아지고, 건물

수량과 가소화 건물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이었

다. 초장은 1차 수확이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말에서 각각 110 cm, 140 cm, 154 
cm, 161 cm, 165 cm, 164 cm, 157 cm였으며, 건

물률은 각각 26.4%, 41.9%, 34.1%, 50.7%, 
50.5%, 49.3%, 60.9%로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크게 높아졌다. 갈대의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

량, 가소화 건물수량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수확 시 가장 많았으며 (p<0.05) 사료가치도 양

호한 경향이었다. 건물수량은 5월, 6월, 7월, 8
월, 9월, 10월, 11월 말 수확 시 각각 3,781 
kg/ha, 9,595 kg, 7,481 kg, 8,057 kg, 7,649 kg, 
5,822 kg, 5,540 kg으로 9월 이후 크게 낮아졌으

며,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404 kg/ha, 586 kg, 
479 kg, 451 kg, 377 kg, 258 kg, 175 kg으로 낮아

졌고, 가소화 건물수량은 각각 2,191 k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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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orage yield and quality of Phragmites communis according to 
harvest time, 2011

Harvest
at 1st

Plant
ht. (cm)

DM
(%)

Forage yield (kg/ha) Forage quality (%, DM basis) *
DM CP DDM CP NDF ADF RFV IVDMD

30 Apr.  27 － － － － － － － － －

15 May  72 － － － － － － － － －

31 May 110 26.4 3,781 404 2,191 10.70 70.05 39.38 77.2 57.94
15 Jun. 129 35.0 7,173 532 3,410  7.42 70.12 42.18 74.3 47.54
30 Jun. 140 41.9 9,595 586 3,712  6.11 73.81 47.17 66.1 38.69
15 Jul. 150 39.4 8,190 541 3,317  6.61 77.27 51.35 58.8 40.50
31 Jul. 154 34.1 7,481 479 3,106  6.40 73.98 48.32 64.4 41.52

15 Aug. 157 44.3 7,464 558 3,098  7.47 71.48 46.76 68.3 41.51
31 Aug. 161 50.7 8,057 451 3,193  5.60 72.72 49.32 64.6 39.63
30 Sep. 165 50.5 7,649 377 3,352  4.93 71.93 48.86 65.8 43.82
31 Oct. 164 49.3 5,822 258 2,195  4.43 76.17 51.58 59.3 37.71
30 Nov. 157 60.9 5,540 175 1,887  3.17 77.05 55.03 55.6 34.07

LSD (0.05) 2,485 218 NS
NS: not significant, * The samples within three replications were mixed.

3,712 kg, 3,106 kg, 3,193 kg, 3,352 kg, 2,195 kg, 
1,887 kg으로 9월 이후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었

다. 한편 조단백질 함량은 각각 10.70%, 6.11%, 
6.40%, 5.60%, 4.93%, 4.43%, 3.17%로, RFV는 

각각 77.2, 66.1, 64.4, 64.6, 65.8, 59.3, 55.6으

로, 그리고 건물 소화율은 각각 57.94%, 38.69 
%, 41.52%, 39.63%, 43.82%, 37.71%, 34.07%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Chun 등 (1983)은 생육시기별 

조사에서 갈대는 5월과 6월에 급속히 신장하고 

건물수량은 9월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가소화 건물수량은 7월과 8월에  많았는데, 갈

대의 사료가치와 생산성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 Chun 등 (1986)은 

갈대의 가소화 건물수량은 6월 중순, 7월 중순 

수확 시 각각 2.45 톤/ha과 2.49톤으로 10월 말 

수확구 1.75톤에 비해 더 많았다고 하였으며, 
Kim 등 (2010)도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수확 

시 사료가치가 양호하였다고 발표하여 본 연구

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한편 Kang과 Chang 
(1985)은 순 갈대초지의 1일 최대 물질생산량

은 6월과 7월 사이이며 최대 현존량은 9월 중

순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1차 생

육 갈대의 조사료 (건초) 품질등급은 안산 간척

지 갈대에서와 같은 경향으로 5월 갈대는 RFV 
77.2로 4등급 (다소 불량), 6~9월 갈대는 RFV 
60 이상으로 5등급 (불량), 10월과 11월 갈대는 

RFV 60 미만으로 6등급 (부적합) 건초로 분류

되었다 (Seo et al., 2011a). 따라서 갈대는 7월 

중으로 수확하여 사료화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

었다. 

  나. 재생 갈대의 수량과 사료가치 변화

  생육시기별로 1차 수확 후 재생 갈대의 수량

과 사료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2에서 보

는바와 같다. 재생 초장은 1차 수확이 5월, 6
월, 7월, 8월 말에서 각각 131 cm, 139 cm, 122 
cm, 33 cm로 8월 이후 수확에서 재생은 매우 

더디었으며, 건물률은 각각 44.0%, 39.6%, 37.0 
%, 33.3%로 낮아졌다. 재생 수량은 1차 수확 

시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1차 수확이 빠를수록 

재생기간이 길어 수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건물수량은 1차 수확이 5월, 6월, 7월, 
8월 말에서 각각 3,548 kg/ha, 2,932 kg,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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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orage yield and quality of regrown Phragmites communis after first 
harvest according to harvest time, 2011

Harvest
at 1st

Plant
ht. (cm)

DM
(%)

Forage yield(kg/ha) Forage quality(%, DM basis)*
DM CP DDM CP NDF ADF RFV IVDMD

31 May 131 44.0 3,548 663 1,733  8.22 65.71 44.54 76.7 48.83
15 Jun. 133 40.2 2,418 437 1,299  7.26 64.91 43.96 78.3 53.72
30 Jun. 139 39.6 2,932 615 1,552  8.31 65.05 43.07 79.2 52.92
15 Jul. 131 39.8 2,524 586 1,379  9.25 62.81 42.20 83.0 54.62
31 Jul. 122 37.0 2,112 567 1,167  9.92 62.58 41.45 84.1 55.24

15 Aug.  66 32.8 1,211 452  697 12.26 62.90 40.60 84.7 57.58
31 Aug.  33 33.3  222  82  129 12.36 64.46 41.62 81.5 58.04
30 Sep. + + + + + + + + + +

LSD(0.05)  720 126  456

Harvested at 11 October, 2011, * The samples within three replications were mixed.

kg, 222 kg으로,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663 
kg/ha, 615 kg, 567 kg, 82 kg으로, 그리고 가소

화 건물수량은 각각 1,733 kg/ha, 1,552 kg, 1,167 
kg, 129 kg으로 8월 수확 시 재생수량은 크게 

낮았다 (p<0.05). 또한 재생 갈대의 조단백질 함

량은 1차 수확이 5월에서 8월 말로 늦어질수록 

각각 8.22%, 8.31%, 9.92%, 12.36%로, RFV는 

각각 76.7, 79.2, 84.1, 81.5로, 그리고 건물 소

화율은 각각 48.83%, 52.92%, 55.24%, 58.04%
로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갈대의 재생력과 관련하여 Kim (1976)은 여

름철인 8월 중순 이후에 예취하면 2번초의 재

생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였으며, Chun 등

(1986)은 6월 중순과 7월 중순에 예취하였을 

때 재생 건물수량은 각각 2.89톤/ha과 3.00톤, 
재생 가소화 건물수량은 각각 0.82톤과 0.92톤

으로 수량적인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한편 Lee (1985)는 억새의 

재생은 극히 불량하였는데 예취높이를 낮게 하

면 거의 재생이 되지 않았고 7월 말 이후 어느 

정도 재생은 되었으나 빈약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 재생 갈대의 조사료 (건초) 등

급은 1차 수확 갈대에 비해 사료가치는 현저히 

높은 RFV 75 이상으로 모두 4등급 (다소 불량)

으로 분류되었다. 갈대의 재생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월 이후 수

확에서 재생 수량의 기대는 어려웠다. 한편 

Seo 등 (2011c)은 파주지역 자생 갈대의 실태조

사에서 1번초는 RFV 67.6으로 5등급 (불량)이
었으나 재생 갈대는 RFV 84.3과 78.3으로 4등

급, 안산지역 자생 갈대도 대체로 5등급 또는 

6등급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해남, 평창, 원

주지역 자생 갈대와 야초도 대체로 5등급에 속

하였으며 영양생장기일 때는 4등급으로 분류되

었다 (Seo et al., 2012).

  다. 갈대의 연간 수량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수확시기별로 조사

한 갈대의 1차 수량과 재생 수량을 합한 연간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 및 가소화 건물수량

을 살펴보면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다. 갈대

의 수량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수확 시 가

장 많았으며, 이후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수

량은 점차 낮아졌다 (p<0.05). 건물수량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말 수확 시 각

각 7,329 kg/ha, 12,527 kg, 9,593 kg, 8,279 kg, 
7,649 kg, 5,822 kg, 5,540 kg으로 7월 이후 유의

적으로 낮아졌으며,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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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otal forage yield of dry matter (DM), crude protein (CP), and in vitro 
digestible DM of Phragmites communis according to harvest time, 2011

    Harvest
    at 1st

Forage yield
DM CP DDM

kg/ha Index kg/ha Index kg/ha Index
31 May  7,329 68 1,067 95 3,924  84
15 Jun.  9,591 90  969 86 4,709 100
30 Jun. 12,527 117 1,201 107 5,264 112
15 Jul. 10,714 100 1,127 100 4,696 100
31 Jul.  9,593 90 1,046 93 4,273  91
15 Aug.  8,675 81 1,010 90 3,795  81
31 Aug.  8,279 77  533 47 3,322  71
30 Sep.  7,649 71  377 33 3,352  71
31 Oct.  5,822 54  258 23 2,195  47
30 Nov.  5,540 52  175 16 1,887  40
LSD (0.05)  4,060  345 1,765

1,067 kg/ha, 1,201 kg, 1,046 kg, 533 kg, 377 kg, 
258 kg, 175 kg으로 역시 7월 이후 크게 낮아졌

고, 가소화 건물수량도 각각 3,924 kg/ha, 5,264
kg, 4,273 kg, 3,322 kg, 3,352 kg, 2,195 kg, 1,887
kg으로 6월 말 수량을 정점으로 이후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p<0.05).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

여 Chun 등 (1986)은 갈대를 1차 6월 중순, 2차 

10월 중순, 1차 7월 중순, 2차 10월 중순 및 10
월 중순 1회 수확 시 연간 건물수량은 각각 

8.54톤/ha, 9.82톤 및 7.37톤이었으며, 연간 가소

화 건물수량은 각각 3.27톤, 3.40톤 및 1.75톤이

라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갈대를 사료로 이용 시 6~7월에 1회 수확․이

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갈대의 

연간 건물수량, 조단백질 수량, 가소화 건물수량

을 고려한 수확적기는 6월 하순~7월 중순이었

다.

  라. 연간 수량 중 1차 수량과 재생수량 비율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수확시기별로 조사

한 갈대의 연간 수량 중 1차 수량과 재생수량

의 비율을 살펴보면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

다. 5월 수확구를 제외하고는 1차 수량이 연간 

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차 수확이 

늦어질수록 재생은 부진하여 연간 수량에서 재

생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았다. 5월, 6월, 
7월, 8월, 9월 말 수확 시 1차 수량 비율은 건

물수량에서는 각각 52%, 77%, 78%, 97%, 
100%로,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38%, 49%, 
46%, 85%, 100%로, 그리고 가소화 건물수량은 

56%, 71%, 73%, 96%, 100%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재생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Chun 등 (1986)도 갈대의 건물

수량과 가소화 건물수량은 1번초가 2번초에 비

해 월등히 많았다고 하여 본 연구를 잘 뒷받침

해 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Chun 
등 (1986)은 갈대의 수량과 사료가치를 고려한 

수확적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으로, 갈대 

지하경의 영양분 축적과 이듬해 재생을 고려한 

갈대의 연간 예취횟수는 1회가 적당하며 그렇

지만 갈대를 매년 사료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연 2회 수확(1번초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경, 2번초는 10월 중)하는 것이 무난할 것

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 Seo 등(2011c, 2012)
은 갈대 등 부존 조사료자원은 최대한 수거․

이용하되, 사료가치를 유지하고 가축 기호성이 

양호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볏짚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료가치를 기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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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forage yield of first grown and regrown Phragmites communis
according to harvest time, 2011

Harvest 
at 1st

% of forage yield
DM CP DDM

At 1st Regrowth At 1st Regrowth At 1st Regrowth
  31 May 52 48 38 62 56 44
  15 Jun. 75 25 55 45 72 28
  30 Jun. 77 23 49 51 71 29
  15 Jul. 76 24 48 52 71 29
  31 Jul. 78 22 46 54 73 27
  15 Aug. 86 14 55 45 82 18
  31 Aug. 97  3 85 15 96  4
  30 Sep. 100  0 100  0 100  0

Regrowth forages were harvested 11 Oct, 2011.

해서는 7월 중순 이전(늦어도 7월까지) 수확․

이용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갈대는 연간 1회 수확하여 이용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본 연구에

서 갈대의 재생은 전반적으로 불량하였는데 특

히 8월 이후 수확 시 재생은 매우 부진하였고, 
5월 말 수확을 제외하고는 1차 수량이 연간 수

량의 70% 이상을 점유하였다. 따라서 갈대는 

연간 2회 수확․사료화 이용은 권장되기 어려

우며, 양호한 가소화 건물수량과 볏짚 이상의 

사료적 가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연 1회 7월 

안으로 수확․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Ⅳ. 요    약

  본 연구는 부존 조사료자원의 활용으로 수입 

사료를 줄이고 사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갈대

(Phragmites communis)를 공시하여 생육시기별 

사료가치와 재생 및 생산성을 구명하였다. 시

험 1은 경기 안산 시화간척지 갈대 자생지에서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7생육시기별 

사료가치를 분석하였으며, 시험 2는 천안 국립

축산과학원 갈대 재배지에서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 10시기별로 수량과 사료가치 및 재생

특성을 조사하였다. (시험 1) 5월부터 갈대의 

생육이 진행될수록 사료가치는 크게 낮아졌다. 
조단백질 함량은 2009년 5월, 7월, 9월, 2010년 

4월 말에 수확하였을 때 각각 7.7%, 4.6%, 3.7 
%, 2.2%로, 상대사료가치 (RFV)는 각각 80.2, 
65.1, 61.8, 52.8로, 건물 소화율은 각각 59.3%, 
46.9%, 42.2%, 36.4%로 감소하였다. 반면 리그

닌 함량은 7.1%, 9.9%, 12.0%, 13.2%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험 2) 1차 수확한 갈대의 생육

과 수량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 수확시 양호

하였으며, 조단백질, RFV, 건물소화율 등 사료

가치는 시험 1과 마찬가지로 생육이 진행될수

록 낮아졌다. 1차 수확이 빠를수록 갈대의 재

생은 양호한 경향이나 7월 말 이후는 차이가 

작았고, 8월 이후 재생은 매우 부진하였다. 연

간 수량은 2011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월 말에 수확하였을 때 건물수량은 각각 

7,329 kg/ha, 12,527 kg, 9,593 kg, 8,279 kg, 7,649 
kg, 5,822 kg, 5,540 kg으로, 조단백질 수량은 각

각 1,067 kg/ha, 1,201 kg, 1,046 kg, 533 kg, 377 
kg, 258 kg, 175 kg으로, 가소화 건물수량은 각

각 3,924 kg/ha, 5,264 kg, 4,273 kg, 3,322 kg, 
3,352 kg, 2,195 kg 및 1,887 kg으로 낮아졌다

(p<0.05). 본 연구에서 RFV를 기준한 갈대의 

조사료 (건초) 품질등급은 5월 갈대는 4등급 (다
소 불량), 6~9월 갈대는 5등급 (불량), 10월, 11
월 및 이듬 해 4월 갈대는 6등급 (부적합)이었

으며, 재생 갈대는 모두 4등급 (다소 불량)으로 

분류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갈

대는 늦어도 7월 안으로 수확․사료화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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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호한 가소화 건물수량과 볏짚 이상의 사

료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권장되었다. 아울

러 갈대의 재생은 전반적으로 불량하였고 1차 

수량이 연간 수량의 7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갈대는 연 1회 수확하여 사료화 이용이 바람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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