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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overwintering of hairy vetch (Vicia villosa 
Roth), biomass, and inorganic N concentration in soil to verify the adaptability of 
eight cultivars of hairy vetch into country. Winter survival rate was higher for the 
hairy vetch cultivars, such as Hungvillosa or Ostsaat, than those of Minnie, Oregon 
common, and TTF1, which affected amount of biomass of each hairy vetch, with 
higher biomass observed in Hungvillosa or Ostsaat cultivar. There were no signifi-
cant difference for the mineral nutrients of each hairy vetch cultivar. Inorganic N 
concentration in soil was increased at 10 days after mowing by application of 
Hungvillosa and Ostsaat cultivars that had highly produced N content from the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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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헤어리베치(Vicia villosa Roth)는 두과 녹비작물 중 비교적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의

중북부 지역 및 높은 산간 고랭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며, 주로 늦여름에서 가을에 파종된

다(Seo, 2000). 이는 헤어리베치의 적정 발아온도가 15~23℃이며, 근권 발달이 20~25℃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Mosjidis와 Zhang, 1995), 헤어리베치를 9월에 파종하였을 때가 10, 11, 

12월의 파종보다 토양 중 질소환원량을 증가시켰다(Lim et al., 2011). 헤어리베치는 질소농

도가 높고 토양에 환원한 후 분해가 용이하여 질소요구도가 높은 콩(Zea may L.; Decker et 

al., 1994)이나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Abdul-Baki et al., 1997)와 같은 후작작

물(cash crop)에 생육초기부터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경사지의 토양유실 방지를 위

한 적합한 녹비작물로 여름철 토양수분을 보존하며(Clark et al., 1995) 잡초를 억제하여

(Teasdale and Rosecrance, 2003) 사료작물이나 토양피복작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헤어리베치의 종자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에서 수

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국내 자생잡초인 얼치기완두나 새완두를 이용하여 여름작물

을 위한 피복작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헤어리베치에 비해 생장이 약해서 잡초방

제나 양분공급능력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었다(Cho et al., 2011). 본 연구목적은

국내에 수입되는 헤어리베치 품종을 대상으로 월동성, biomass 및 무기태 질소농도를 분석

하여 국내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데 있다. 미국 동부에서 헤어리베치 품종에 따라

질소환원량이 달라졌는데, 이는 질소농도가 비슷하더라도 biomass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고

하였다(Teasdal et al., 2004). 본 시험은 국내에 수입되는 헤어리베치 품종 8종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겨울철 월동률과 지상부의 biomass 및 토양 중 무기태질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시험은 2004년부터 2005년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의 농업과학원 잠사곤충부 노지 시험포

장에서 조사하였다. 품종은 Welta, Minnie, Oregon common 및 SITA, TTF1, VV4712, Hung-

villosa, Ostsaat 품종을 공시하여 10a 당 8kg을 10월 20일에 조파하여 이듬해 6월 3일에 수

확하였다. 파종량은 밭토양에서 헤어리베치 기준 파종량(3~4kg/10a; RDA, 2010)보다 많았

는데, 이는 시험 전 헤어리베치의 발아시험에서 대략 50%의 발아율을 보여서(자료미제시) 

기준치보다 2배 정도 많이 파종하였다. 월동률 조사는 3월 하순에 1차 조사한 후 4월 상순

에 2차 조사하여 최종 월동개체수를 계수하여 총 파종립수에 대한 생존개체수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수확된 품종별 헤어리베치는 지상부의 biomass를 평량한 후 일부는 건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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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중 조사 및 분석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토양에 환원하기 위하여 5cm 크기로

절단하여 토양과 혼합되도록 하였다. 헤어리베치 각 품종당 시험구 면적은 1×1m이고, 시험

구 토양은 배수가 좋은 사질토였다.

토양시료는 헤어리베치를 파종하기 전에 0~20cm 깊이에서 채취하여 시험전 토양으로 하

였으며, 헤어리베치를 수확하여 토양에 환원한 후 경시적으로 토양 중 무기태질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03)에 의거하여 풍건하기 전 토양시

료를 2mm체로 통과시킨 다음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질소를 2M KCl로 추출한 후

FIA(flow injection analyzer, QuikChem 8000 FIA, Lachat Inc., USA)로 분석한 후 그 합을 무

기태 질소량으로 계산하였다. 식물체분석은 시료를 건조하여 분쇄한 후, 전질소는 CN분석

기(Vario Max CN, Elementa, Germany)로 정량하였고, H2SO4-HClO4 혼합용액으로 시료를 분

해하여 인산은 Ammonium vandate법, 양이온은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Labtam 

8440, LABTAM CO., Australia)로 분석(RDA, 2003)하였다.

본 연구는 “밭토양에서 유기농업을 위한 윤작체계 확립시험” 시험사업의 부가실험으로

여러 가지 상황상 포장 확보가 어려워서 단구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어서 제시된 자료는 모

두 전수조사 한 결과들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Fig. 1은 헤어리베치 품종별로 월동한 후 생존율을 조사한 것이며 Hungvillosa와 Ostsaat의

월동률이 각각 90%와 70% 이상을 나타내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리베치는 일명

winter vetch, Russian vetch, Siberian vetch 라고도 불려지듯 내한성이 강한 작물로 알려져 있

었으나(Seo, 2000), Welta, Minnie, Oregon common, TTF1 등은 월동 후 생존율이 50% 이하

로 국내(경기도 수원지역) 적응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냉해시험(0, -3, -6, 

-9 ℃)에서도 Hungvillosa는 다른 헤어리베치 품종인 Welta, Villana, EarlyClover 보다 가장

높은 생존율이 관찰되었다(Brandsæter et al., 2000).

겨울철 혹한기를 견뎌 낸 몇 가지 헤어리베치 품종의 수확기 지상부 biomass는 Fig. 2에

서 보는바와 같다. 월동률이 좋았던 Hungvillosa와 Ostsaat 품종이 수확기의 biomass 또한 가

장 많았다. 이것은 품종별 특성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많은 개체수가 월동하여 생존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Minnie, Oregon common, Sita, TTF1과 같은 품종은

biomass가 적었다. Welta 품종은 생존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biomass는 Hungvillosa

와 Ostsaat 다음으로 높았는데 이는 이듬해 봄의 영양생장이 왕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

원도 지역의 시험에서도 Welta와 Ostsaat 품종이 Minnie, Oregon common, VV4712 보다

biomass가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07). Fig. 3은 월동한 후 봄에 생존한 헤어리베치의



이상민 ․ 이 연 ․ 이용환 ․ 성좌경 ․ 윤홍배 ․ 최현석64

초기 생육단계의 모습이며(좌), 수확기의 지상부 생육상황의 모습(우)을 보여주는 것이다. 

헤어리베치 품종에 따른 국내 겨울조건에서의 생존 가능여부를 잘 보여주고 있다.

Fig. 1. Winter survival rate of hairy vetch cultivars after overwintering

* Oregon = Oregon common

Fig. 2. Biomass of hairy vetch shoot at harvesting stage

* Oregon = Oregon common

<Early growth stage>
  

<harvesting stage>

Fig. 3. Growth of hairy vetch cultivars after overwintering in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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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리베치 품종별 수확기 지상부의 양분농도는 Table 1과 같다. 품종별로 큰 차이는 없

었으나 질소는 2.25~2.73%, 인산은 0.58~0.87%, 칼리는 3.83~5.35% 정도 함유하였다. Seo 

(2000)는 헤어리베치의 질소농도는 약 4%이었고, Smith et al.(1987)과 Cho et al.(2011)이

3.6~4.1%라고 한 보고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농도로 재배환경에 의한 영향이었던 것

으로 생각되었다. Teasdale와 Rosecrance(2003)는 늦은 시기의 헤어리베치 파종은 이른 시기

파종보다 질소농도가 지역이나 품종에 상관없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하였는데, 파종시기

도 헤어리베치의 질소농도 수준에 일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Nutrient concentrations of hairy vetch cultivars

Cultivars

Mineral nutrients

Water N P K Ca Mg Na Fe Cu Mn Zn

(%, Dw) (mg/kg, Dw)

Welta 73.1 2.70 0.71 5.35 2.01 0.58 0.01 1,447 24 121 218

Minnie 60.9 2.26 0.58 3.83 2.18 0.47 0.01  953 23  83 166

Oregon 67.2 2.66 0.64 4.34 2.25 0.49 0.01  710 23 128 153

Sita 70.3 2.25 0.76 4.56 1.79 0.51 0.01 1,138 22 119 134

TTF1 65.8 2.73 0.60 4.01 2.20 0.38 0.01  850 21 102 161

VV4712 72.2 2.61 0.66 5.16 2.16 0.50 0.01 1,117 22 111 187

Hungvillosa 75.2 2.52 0.66 5.21 1.88 0.47 0.01 1,645 21 102 137

Ostsaat 72.7 2.56 0.87 5.31 1.44 0.48 0.01 2,319 18  99  97

Average 69.7 2.54 0.69 4.72 1.99 0.49 0.01 1,131 22 108 157

* Oregon = Oregon common.

Fig. 4는 수확된 헤어리베치를 원래 재배하였던 토양에 전량 다시 환원하고 경시적으로

토양 중 무기태질소 농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년도 가을 파종 당시 및 6월 3일 환

원 당시의 토양 중 무기태 질소 농도는 거의 없었으나 환원 후 5일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biomass가 많았던 Hungvillosa와 Ostsaat 품종에서 가장 높았다. 이

는 헤어리베치의 낮은 탄질율로 인하여 분해율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innie(94kg N/ha)를 제외한 대부분의 헤어리베치 품종은 질소흡수율이 200kg/ha 이상을 나

타내어서 토양 중 무기태 질소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반대로 탄질율이

비교적 높은(30~50) 화본과식물을 4월 상순에 예초하였을 때 3개월 후에 지표면에 남아있

는 잔사와 질소는 약 50%로 관찰되었고, 겨울철에는 질소의 무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

다가 기온이 상승한 이듬해 봄에 남아있는 잔사가 서서히 고갈되었다고 하였다(F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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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헤어리베치를 환원 후 19일 째에는 토양 중 무기태질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재배된 토양이 사질토로서 배수가 매우 쉬운 조건이었으며, 무기태질소의 대부분이

질산태질소로서 6월 장마철 강수에 따른 지하용탈이 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

Fig. 4. Temporal changes of inorganic N (NO3
-+NH4

+) concentration at 0 to 20 cm of soil.

Hairy vetch was mown in 3 June, which was then applied in the soil

* Oregon = Oregon common

헤어리베치는 국내에서 유기농업은 물론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녹비작

물이다. 그러나 국내 적응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품종은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월동 후 생존력이 우수한 품종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의 성

공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시험에서는 Hungvillosa와 Ostsaat가 월

동률이 강하고 토양 중 양분공급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적 요

헤어리베치 8종의 품종별 국내 적응성 검증을 위해 월동률과 biomass, 그리고 토양 중 무

기태질소를 조사하였다. 겨울철 월동 후 생존율은 Hungvillosa와 Ostsaat 품종에서 좋았고, 

Minnie, Oregon common과 TTF1에서 낮았다. 생존율은 biomass에도 영향을 주어서 Hung-

villosa와 Ostsaat 품종에서 가장 높았다. 헤어리베치 품종 간 무기성분 농도는 별다른 차

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토양 중 무기태질소 농도는 질소환원능이 좋았던, Hungvillosa와

Ostsaat가 예초 후 10여일 후에 크게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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