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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농경지에 발생하는 잡초는 총 68과 433종으로

이 중 논에 발생하는 논잡초는 22과 77종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07). 경기지역의 논잡초 분포는 1981년에는

화본과 2종, 사초과 5종, 광엽 및 기타 초종 13종 등 총

20종이었던 것이 1991년에는 화본과 4종, 사초과 7종, 광

엽 및 기타 14종 등 총 25종이 발생하였다. 2000년에는

화본과 4종, 사초과 6종, 광엽 및 기타 12종 등 총 22종,

2005년에는 화본과 3종, 사초과 4종, 광엽 및 기타 10종

등 총 17종이 발생하여 조사년도별로 잡초군락이 변화되

고 있다(Kim et al., 1992, 1997; Park et al., 2001, 2007). 

또한 주요 우점 초종은 1981년에는 물달개비, 올미와 같

은 잡초(Oh et al., 1981)가 1995년 이후에는 올방개, 벗풀

등 다년생잡초의 우점화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다(Park et

al., 1995; Kim et al., 1997). 이는 제초제 보급이 본격화

된 1980년대 이후에는 뷰타클로르 등 주로 일년생잡초 방

제약제 위주로 개발 보급되어 피 등과 같은 일년생잡초

발생이 급격히 줄었으나, 다년생잡초의 발생밀도는 오히

려 증가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설포닐우레아(SU)계 등

다년생잡초 방제 약제가 본격적으로 출하된 2000년 이후

에는 다년생인 올방개를 제외한 물달개비, 가막사리, 여뀌

바늘 등 일년생 광엽잡초의 발생이 증가되는 쪽으로 군락이

변화되고 있었다(Park et al., 2001, 2007). Lee et al.(20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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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2012년에 전국 3,200지점에서 SU계 제초제 저

항성잡초의 발생면적을 추산한 결과, 전국 벼 재배면적의

22.1%인 176,870 ha에서 발생이 확인되었고,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초종은 전체의 32.2%(57,018 ha)를 차지한 물달

개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올챙이고랭이, 밭뚝외풀 순이

었다. 이와 같이 논잡초 군락은 계속 변화되고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잡초방제법을 연구하고 문제잡초에

대한 적정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잡

초의 군락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잡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논잡초 방제 및

효율적인 잡초방제 기술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

자 경기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논잡초 군락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논잡초 분포 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경

기도 남부지역 11개 시군의 벼 재배면적 64.9천ha를 대상

으로 약 325 ha당 1점씩으로 하여 각 시군별 재배면적 비

율에 따라 2005년에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논

200개 필지를 선정하여 논잡초 분포를 조사하였다. 논잡

초 조사는 이앙후 45~50일 정도인 논을 대상으로 잡초분

포 정도가 비교적 균일한 지점에서 1 m×1 m 격자를 이용

하여 잡초를 채취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초종별로 분류

후 본수와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논 재배유형은 보통답,

사질답, 습답, 염해답으로 구분하였으며, 농업지대는 경기

지역을 농업권역별로 남부평야지대(평택, 수원, 화성), 동

부내륙지대(광주, 여주, 이천, 안성, 용인, 양평), 서부해안

지대(시흥, 안산)로 구분하였다. 이앙시기는 5월 10일~20

일, 5월 21일~31일, 6월 1일~10일의 3시기, 경운방법은 춘

경, 추경 및 무경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주요 논잡초

의 분포변화는 1991년, 1995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실시한 경기지역 논잡초 조사결과를 토대로 년도 및 초종

별 논잡초 발생량, 도내 농업 권역별 초종의 우점도 및 군

락변화, 제초제 처리실태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방법 및 내용

논잡초 분포조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필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벼 재배 200농가를 대상으로 이앙시기, 경

운방법, 농가 입장에서 방제가 어려워하는 문제잡초, 사용

제초제, 제초제 체계처리 횟수 및 처리시기 등 제초제 사

용실태를 설문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논잡초 종류별 분포 및 우점도 변화

형태적 특성으로 본 논잡초 분포는 화본과 3종, 사초과 5

종, 광엽 및 기타 11종 등 총 19종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는 1991년의 25종보다는 6종, 1995년과 2000년의 22종보

다는 3종 적었으나 2005년의 17종보다는 2종 많았다. 발생

잡초의 과별 본수 및 건물중은 Table 2에서와 같이 광엽

및 기타 >사초과 >화본과 순으로 발생량이 많아 1995년,

2005년과 같은 경향이었으나, 1991년과 2000년의 사초 >광

엽 및 기타 >화본과 순이었던 결과와 비교하면 사초과 잡

초의 발생이 적었다.

조사년도별 우점초종의 분포를 Table 3에서 보면, 논잡

초 우점도는 올방개 >피 >벗풀 >물달개비 >올챙이고랭

이 >가막사리 순으로 나타나 1991년, 1995년, 2000년, 2005

Table 1. Weed species distribution observed in paddy fields of Gyeonggi region from 1991 to 2013.

Year Classification Grasses Sedges Broadleaf and others Total

1991 - 4(16)* 7(28) 14(56) 25(100)

1995

Sub-total 3(14) 5(23) 14(63) 22(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2
1

1
4

10
4

13
9

2000

Sub-total 4(18) 6(27) 12(55) 22(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3
1

2
4

10
2

15
7

2005

Sub-total 3(18) 4(23) 10(59) 17(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2
1

0
4

8
2

10
7

2013

Sub-total 3(15) 5(25) 11(60) 19(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2
1

1
4

8
3

11
8

*Ratio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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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마찬가지로 다년생잡초인 올방개, 벗풀과 일년생잡

초인 피의 우점화 현상이 뚜렷하였다. 초종별로 살펴보면

2005년에 비해 올방개는 30%에서 21%로, 가막사리는 10%

에서 6%로 우점도가 감소하였으나, 물달개비는 8%에서

15%로, 올챙이고랭이는 2%에서 9%로, 벗풀은 14%에서

16%로, 피는 16%에서 18%로 우점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Park et al.(2011)의 보고에서와 같이 SU계 제초제 저항성으

로 알려진 물달개비와 올챙이고랭이의 우점도는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m-2 당 논잡초 발생량은 Table 4에서와 같이 2013

년 3.51 g으로 1991년 19.32 g, 1995년 5.95 g, 2000년 3.06 g,

2005년 2.83 g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2013년에는 2005

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사별 논잡초 분포는 일년생과 다년생잡초 비율이 각

각 45.8%, 54.2%로 나타나 2005년의 45.2%, 54.8%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on et al.(2013)은 경기도

Table 2. Number of weeds and dry weight in the paddy fields of Gyeonggi region by the types of weed species.

Year Classification

Grasses Sedges Broadleaf and others Total

No. of weeds 
per m-2

Dry weight
(g m-2)

No. of weeds 
per m-2

Dry weight
(g m-2)

No. of weeds 
per m-2

Dry weight
(g m-2)

No. of weeds 
per m-2

Dry weight
(g m-2)

1991 -
4.30
(8)*

2.31
(12)

32.40
(60)

10.63
(55)

17.70
(32)

6.38
(33)

54.30
(100)

19.32
(100)

1995

Sub-total
1.30
(6)

1.60
(27)

8.50
(42)

1.79
(30)

10.60
(52)

2.56
(43)

20.40
(100)

5.95
(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1.28
0.02

1.50
0.10

0
8.50

0
1.79

2.80
7.80

0.70
1.86

4.08
17.30

2.20
3.75

2000

Sub-total
0.72
(10)

0.80
(26)

3.38
(48)

1.18
(39)

2.90
(42)

1.08
(35)

7.00
(100)

3.06
(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0.69
0.03

0.77
0.03

0.21
3.17

0.10
1.08

1.90
1.00

0.65
0.43

2.61
4.43

1.52
1.54

2005

Sub-total
0.46
(7)

0.48
(17)

2.61
(41)

1.12
(40)

3.34
(52)

1.23
(43)

6.41
(100)

2.83
(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0.44
0.02

0.46
0.02

0
2.61

0
1.12

2.04
1.30

0.78
0.45

2.48
3.93

1.24
1.59

2013

Sub-total
1.21
(13)

0.69
(20)

3.57
(39)

1.25
(36)

4.33
(48)

1.57
(44)

9.11
(100)

3.51
(100)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1.11
0.10

0.64
0.05

0.03
3.54

0.01
1.24

3.04
1.29

0.95
0.62

4.18
4.93

1.60
1.91

*Ratio of distribution.

Table 3. Changes of dominant weed species in the paddy fields of Gyeonggi region by the year.

Year
Dominant weed species

1st 2nd 3rd 4th 5th Others

1991
1995
2000
2005
2013

Ekx (39)y

St(31)
Ek(30)
Ek(30)
Ek(21)

St(19)
Ek(26)
Ec(25)
Ec(16)
Ec(18)

Ec(11)
Ec(24)
St(14)
St(14)
St(16)

Cs(10)
Bt(4)

Mov(7)
Bt(10)

Mov(15)

Mov(5)
Mov(3)
Bt(5)

Mov(8)
Sj(9)

Sj and Ot(16)
Spl, Aa and Ot(12)

Spl(4), Ai and Ot(15)
Spl(6), Ai and Ot(16)

Bt(6), Spl, Ai and Ot(15)

x Ek: Eleocharis kuroguwai; Aa: Alopecurus aequalis; Ai: Aeschynomene indica; Bt: Bidens tripartite; Cs: Cyperus serotinus; Ec: Echinochioa
crus-galli; Mov: Monochoria vaginalis; Sj: Scirpus juncoides; Spl: Scirpus planiculmis; St: Sagittaria trifolia; Ot: Others

yRatio of distribution.

Table 4. Weed occurrence of annual and perennial weeds on
the basis of dry weight in the paddy fields of Gyeonggi region
by the year.

Classification
Year

Annual 
weeds
(g m-2)

Perennial 
weeds
(g m-2)

Total

Dry weight
(g m-2)

Index

1991
1995
2000
2005
2013

4.77(24.7)*
2.26(38.0)
1.52(49.7)
1.28(45.2)
1.60(45.8)

14.55(75.3)
3.69(62.0)
1.54(50.3)
1.55(54.8)
1.91(54.2)

19.32(100)
5.95(100)
3.06(100)
2.83(100)
3.51(100)

100
 31
 16
 15
 18

*Ratio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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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벼 재배면적 2,000 ha이상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논

토양을 채취하여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에 대한 포트검

정 결과 물달개비와 올챙이고랭이를 저항성잡초로 추정하

였다. 따라서, 우점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난방제 다년생잡

초인 올방개, 벗풀은 물론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인 물

달개비, 올챙이고랭이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서는 적정 제

초제의 선택, 제초제 2회 체계처리, 적정 사용시기 준수,

추경 등과 같이 종합적인 방제법을 적용한 포장관리가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유형별 논잡초 발생분포

논유형별 논잡초 발생분포를 Table 5에서 보면, 보통답

에서는 올방개, 피, 벗풀, 물달개비, 사질답에서는 올방개,

피, 벗풀의 우점도가 높았으나, 습답에서는 올방개, 올챙이

고랭이, 벗풀, 물달개비, 염해답에서는 새섬매자기, 피, 올

방개, 물달개비 등이 우점잡초로 나타나 논유형별로 발생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년생잡초 중 우점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은 초종은 습답에서 2005년과 2013년의 물

달개비를 제외하면 1991년 조사 이후 피가 가장 최우점

잡초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달개비, 가막사리가 새로운

우점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년생잡초는 염해답에서 새

섬매자기가 최우점하였으나, 기타 논유형에서는 모두 올

방개, 벗풀, 올챙이고랭이가 우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Lee et al.(2012)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SU계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초종별 발생면적 순위는 물달개비 >올챙

이고랭이 >알방동사니 순으로 발생이 많으며 이들 잡초

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제일 문제잡초라고 하였다.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알려진 올챙

이고랭이는 최근 물달개비와 더불어 우점도 증가가 큰 잡

초이므로 금후 유의 깊게 발생추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앙기 및 경운방법별 논잡초 발생분포

이앙기에 따른 주요 논잡초 발생분포는 Table 6에서와

같이 5월 10일~20일 이앙은 올방개, 피, 벗풀, 5월 21일

~31일 이앙은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올방개, 만식재배

인 6월 1일~10일 이앙에서는 물달개비, 올방개, 올미 등

의 발생이 많았다. 특히, 일년생잡초 중 물달개비의 발생

량은 5월 10일~20일 이앙과 6월 1일~10일 이앙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써레질 이후 제초제 처리적기를 놓치거나,

SU계 제초제 저항성 잡초에 약효가 적은 제초제의 선택,

제초제 처리전·후의 물관리 부실 그리고 이앙이 늦을수

록 기온이 높아 물달개비 발생과 발생잡초의 생육속도가

빨라지는 현상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다년

생잡초 중에서는 5월 10일~20일과 6월 1일~10일 이앙에

서는 올방개가 최우점 잡초였으나, 5월 21일~30일 이앙에

서는 올챙이고랭이의 우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금후 이

에 대한 원인 구명과 아울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이

Table 5. Changes of dominant weed species associated with different soil types in the paddy fields of Gyeonggi region.

Soil type Year
Dry weight

(g m-2)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1st 2nd 3rd 1st 2nd 3rd

Normal 
soil

1991
1995
2000
2005
2013

18.7
6.1
2.8
2.5
3.5

Ecx (10) y

Ec(21)
Ec(27)
Ec(15)
Ec(18)

Mov( 6)
Bt( 4)

Mov( 9)
Mov( 8)

Mov(17)

Bt ( 5)
Mov( 3)

Bt( 4)
Bt( 7)
Bt( 4)

Ek(41)
St(28)

Ek(35)
Ek(38)
Ek(22)

St(19)
Ek(27)
St(12)
St(12)
St(18)

Cs( 9)
Cs( 1)

Spl( 1)
Cs( 1)
Sj( 8)

Poorly 
drained soil

1991
1995
2000
2005
2013

21.8
4.6
4.0
4.5
3.7

Ec(13)
Ec(11)
Ec(12)

Mov(11)
Mov(14)

Mov( 4)
Ph( 3)

Mov(11)
Bt( 6)

Ec(12)

Cd( 3)
Bt( 3)
Bt( 7)
Ec( 4)
Bt(10)

Ek(39)
St(48)

Ek(39)
Ek(39)
Ek(17)

St(20)
Ek(20)
St(16)
St(35)
Sj(16)

Cs(11)
Lj( 3)
Cs( 1)
Cs( 1)
St(15)

Saline soil

1991
1995
2000
2005
2013

20.2
3.5
3.2
5.1
3.0

Ec( 4)
Ec( 7)

Ec(23)
Ec(16)
Ec(14)

Lp( 1)
Bt( 1)
Bt(11)
Bt( 4)

Mov(10)

       -
     -  
Lup( 1)

Ai( 3)
Bt( 7)

Sf(86)
Spl(50)
Spl(46)
Spl(52)
Spl(56)

Cs( 5)
St(26)
Cs(11)
Ek(14)
Ek(11)

Myv(2)
Ek(16)
Ek( 8)
St( 4)
Sj( 2)

Sandy soil
2000
2005
2013

3.0
2.2
3.4

Ec(28)
Ec(24)
Ec(21)

Sj( 6)
Bt(16)
Bt(10)

Mov( 5)
Mov(10)

Ai(10)

Ek(26)
Ek(24)
Ek(24)

St(16)
St( 7)

St(12)

Lj( 1)
Lj( 1)
Sj(10)

xEc: Echinochioa crus-galli; Ai: Aeschynomene indica; Bt: Bidens tripartita; Cd: Cyperus difformis; Cs: Cyperus serotinus; Ek: Eleocharis
kuroguwai; Lj: Leersia japonica; Lp: Lindernia procumbens; Lup: Ludwigia prostrate; Mov: Monochoria vaginalis; Myv: Myriophyllum
verticillatum; Ph: Polygonum hydropiper; Sj: Scirpus juncoides; Sf: Scirpus fluviatilis; Spl: Scirpus planiculmis; St: Sagittaria trifolia

yRatio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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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경운방법별 잡초 발생분포는 Table 7에서와 같이 추경

에서 올방개> 피> 벗풀> 새섬매자기, 춘경에서는 올방개

> 벗풀> 피> 물달개비 순으로 우점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무경운에서는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피 순

으로 우점도가 높았다. 일년생잡초는 2005년도에 비해 추

경과 춘경 모두 피> 물달개비> 벗풀 순으로 우점도가 높

아 차이가 없었으나, 무경운에서는 물달개비> 피> 벗풀이

우점잡초로 나타나 2005년의 피> 벗풀> 자귀풀에 비해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인 물달개비의 우점도가 급증함

을 알 수 있었다. 다년생잡초는 추경은 올방개> 벗풀> 새

섬매자기, 춘경은 올방개> 벗풀> 올챙이고랭이 순으로 우

점도가 높아 2005년도에 비해 올방개와 벗풀은 큰 차이

없었으나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알려진 새섬매자기

Table 6. Dominant weed species distribution in different transplanting timing in the paddy fields of Gyeonggi region.

Transplanting 
time

Year
Dry weight

(g m-2)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1st 2nd 3rd 1st 2nd 3rd

May 10~20

1991
1995
2000
2005
2013

18.8
3.8
3.1
2.6
3.7

Ecx (9) y

Ec(23)
Ec(26)
Ec(12)
Ec(20)

Mov( 7)
Bt( 5)

Mov( 7)
Mov(12)
Mov(11)

Ep( 3)
Mov( 3)

Bt( 7)
Bt( 8)
Bt( 5)

Ek(37)
St(37)

Ek(25)
Ek(37)
Ek(25)

St(17)
Ek(22)
St(16)
St(12)
St(19)

Cs(13)
Spl( 3)
Spl( 6)
Spl( 2)
Spl( 6)

May 21~31

1991
1995
2000
2005
2013

15.1
5.2
3.1
2.9
3.3

Ec(13)
Ec(17)
Ec(23)
Ec(16)

Mov(22)

Mov(10)
Mov( 4)
Mov( 5)

Bt(13)
Ec(14)

Ep( 3)
Bt( 3)
Ai( 5)

Mov( 6)
Bt( 7)

Ek(55)
Ek(30)
Ek(37)
Ek(25)
Sj(15)

Cs( 7)
St(27)
St(12)
St(19)

Ek(14)

Spl( 6)
Spl( 3)
Spl( 2)
Spl( 8)
St(11)

June 1~10

1991
1995
2000
2005
2013

30.3
7.5
3.9
4.3
1.8

Ec(36)
Lup( 2)

Mov(52)
Ec( 7)

Mov(56)

Mov( 9)
Bt( 2)

Ec(19)
Bt( 4)
Lp( 3)

Ph( 3)
Aa( 1)
Bt( 3)

Mov( 1)
Ec( 1)

Ek(30)
Ek(46)
St(14)

Ek(40)
Ek(26)

St(11)
St(30)
Ek( 8)

Spl(34)
Sp(12)

Cs(11)
Cs( 8)
Lj( 1)
St(15)
St( 1)

xEc: Echinochioa crus-galli; Aa: Alopecurus aequalis; Ai: Aeschynomene indica; Bt: Bidens tripartita; Cs: Cyperus serotinus; Ek: Eleocharis
kuroguwai; Ep: Eclipta prostrate; Lj: Leersia japonica; Lp: Lindernia procumbens; Lup: Ludwigia prostrate; Mov: Monochoria vaginalis; Ph:
Polygonum hydropiper; Sj: Scirpus juncoides; Sp: Sagittaria pygmaea; Spl: Scirpus planiculmis; St: Sagittaria trifolia

yRatio of distribution.

Table 7. Dominant weed species distribution in different plowing time in the paddy field of Gyeonggi region.

Plowing 
time

Year
Dry weight

(g m-2)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1st 2nd 3rd 1st 2nd 3rd

Autumn 
plowing

1991
1995
2000
2005
2013

97.1
7.9
2.8
2.6
3.4

Ecx (4) y

Ec(12)
Ec(21)
Ec(16)
Ec(18)

Mov( 2)
Mov( 2)
Lup( 2)
Bt(11)

Mov( 8)

Ak( 1)
Bt( 1)
Bt( 2)

Mov( 9)
Bt( 4)

Ek(86)
St(61)

Ek(54)
Ek(24)
Ek(23)

Cs( 4)
Ek(20)
St(17)
St(10)
St(14)

St( 2)
Sf( 3)
Sp( 1)
Sp( 6)

Spl(13)

Spring plow-
ing

1991
1995
2000
2005
2013

18.9
5.7
2.9
2.7
3.4

Ai(17)
Ec(18)
Ec(26)
Ec(16)
Ec(17)

Ec(12)
Bt( 4)

Mov( 7)
Mov(10)
Mov(14)

Mov( 6)
Mov( 3)

Bt( 5)
Bt( 7)
Bt( 6)

Ek(41)
St(29)

Ek(28)
Ek(37)
Ek(23)

Cs( 8)
Ek(26)
St(13)
St(18)
St(19)

Pd( 3)
Spl( 1)
Spl( 3)
Spl( 3)
Sj( 8)

No plowing
2000
2005
2013

3.9
3.8
4.7

Ec(21)
Ec(21)

Mov(36)

Mov(12)
Bt( 7)

Ec(21)

Bt( 6)
Ai( 5)
Bt( 9)

Ek(27)
Spl(38)
Sj(23)

St(14)
Ek(10)
Ek( 1)

Spl(10)
St( 9)

Sp( 1)

xEc: Echinochioa crus-galli; Ai: Aeschynomene indica; Ak: Aneilema keisak; Bt: Bidens tripartita; Cs: Cyperus serotinus; Ek: Eleocharis
kuroguwai; Lup: Ludwigia prostrate; Mov: Monochoria vaginalis; Pd: Potamogeton distinctus; Sj: Scirpus juncoides; Sf: Scirpus fluviatilis;
Sp: Sagittaria pygmaea; Spl: Scirpus planiculmis; St: Sagittaria trifolia

yRatio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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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올챙이고랭이는 우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경운에서는 올챙이고랭이의 우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2005년도에 가장 우점도가 높았던 새섬매자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무경운 재배에서 우점도의 차

이가 컸던 것은 농가에서 농가 사정이나 강우 등에 따른

경운시기 일실로 경운을 하지 못하고 무경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조사년도별로 조사대상 농가답이 다르고, 또한 무

경운 재배시에는 올방개 등과 같은 괴경번식 잡초에 비해

종자번식 잡초인 물달개비, 피, 올챙이고랭이 등이 상대적

으로 논에서 종자 확산과 잡초의 발생속도가 빠르기 때문

으로 추정되었다. 

농업지대 및 시군별 논잡초 발생분포

농업지대별 잡초 발생분포는 Table 8과 같이 남부평야

및 동부내륙지대는 올방개, 서부해안지대는 물달개비가 최

우점 잡초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비해 남부평야, 동부내

륙지대는 올방개와 벗풀을 제외하면 피와 물달개비의 우

점도가 증가한데 비해, 서부해안지대에서는 피의 우점도

는 감소하고 물달개비, 가막사리, 올챙이고랭이의 우점도

는 크게 증가하였다.

농업지대별 잡초 우점도를 생활형으로 살펴보면, 일년

생잡초는 남부평야지대와 동부내륙지대는 피> 물달개비>

가막사리, 서부해안지대는 물달개비> 가막사리> 밭뚝외풀

순으로 우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해 남부평야,

동부내륙지대는 피, 서부해안지대는 물달개비의 우점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다년생잡초의 우점도는 남부평야,

동부내륙지대에서는 올방개, 벗풀 등으로 2005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서부해안지대에서는 올챙이고랭이가

최우점 잡초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논잡초 방

제시 일년생잡초인 피 외에도 우점잡초에 대한 적정 제초

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SU계 제초제 저항성잡초로 보고(Won et al., 2013)된 물달

개비, 올챙이고랭이에 대해서는 적정 제초제 선택 및 처

리방법 등에 대한 대농민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경기 남부지역 시군별 논잡초 발생분포는 Table 9와 같

다. 본 조사는 331 ha당 1점을 기준으로 잡초를 채취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벼 재배면적이 적은 시군(수원, 광주, 시

흥, 안산)은 인접시군을 포함하여 잡초 발생분포를 분석하

였다. 우점초종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올방개는 화성시, 수

원시, 평택시, 안성시에서, 벗풀은 여주시, 이천시에서 우

점하였으며, 올챙이고랭이는 용인시에서, 피는 광주시, 양

평군에서, 물달개비는 시흥시, 안산시에서 가장 우점하는

잡초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시군별 대

농민교육시 이들 우점잡초에 대한 방제법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농가의 제초제 처리실태 및 처리방법별 논잡초 발생분포

농가의 제초제 처리실태는 Table 10과 같이 제초제 처

Table 8. Dominant weed species in different agricultural regions within Gyeonggi province.

Classification Year
Dry weight

(g m-2)

Annual weeds Perennial weeds

1st 2nd 3rd 1st 2nd 3rd

South plain 
region

1991
1995
2000
2005
2013

63.3
4.7
3.8
2.8
3.4

Ecx (58) y

Ec(29)
Ec(16)
Bt(14)
Ec(22)

Mov( 2)
Mov( 3)

Ai( 7)
Ec(11)

Mov(10)

Mov( 1)
Ak( 1)
Bt( 7)
Ai( 4)
Bt( 4)

Ek(19)
Ek(27)
Ek(37)
Ek(35)
Ek(27)

St( 6)
St(23)

Spl(11)
Spl(19)
St(15)

Cs( 5)
Sf( 8)
St( 8)
St( 5)

Spl( 9)

Western coast 
region

1991
1995
2000
2005
2013

16.4
7.1
1.8
2.6
6.3

Mov(12)
Ec(35)
Ec(33)
Ec(40)

Mov(66)

Ec( 6)
Aa( 3)

Mov( 6)
Mov(11)

Bt(19)

Aa( 3)
Bt( 2)

Lup( 2)
Lup( 5)
Lp( 1)

Ek(38)
St(28)

Ek(34)
Ek(23)
Sj( 9)

St(19)
Ek(23)
St(17)
St(11)
Ek( 4)

Cs(11)
Cs( 2)
Cs( 3)

Spl( 4)
Sp( 1)

Eastern inland 
region

1991
1995
2000
2005
2013

13.4
5.6
2.1
2.9
3.5

Ec( 8)
Ec(10)
Ec(21)

Mov(11)
Ec(16)

Cd( 5)
Bt( 5)

Mov( 7)
Ec( 9)

Mov(14)

Mov( 3)
Ph( 4)
Ak( 5)
Bt( 9)
Bt( 6)

Ek(38)
St(40)

Ek(34)
Ek(34)
Ek(18)

St(34)
Ek(31)
St(15)
St(23)
St(17)

Sp( 1)
Pd( 1)
Cs( 1)
Sp( 1)
Sj(13)

xEc: Echinochioa crus-galli; Aa: Alopecurus aequalis; Ai: Aeschynomene indica; Ak: Aneilema keisak; Bt: Bidens tripartita; Cd: Cyperus
difformis; Cs: Cyperus serotinus; Ek: Eleocharis kuroguwai; Lp: Lindernia procumbens; Lup: Ludwigia prostrate; Mov: Monochoria
vaginalis; Pd: Potamogeton distinctus; Ph: Polygonum hydropiper; Sj: Scirpus juncoides; Sf: Scirpus fluviatilis; Sp: Sagittaria pygmaea; Spl:
Scirpus planiculmis; St: Sagittaria trifolia

yRatio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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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횟수는 2005년의 2회 이상 62%에 비해 2013년에는 96%

로 크게 증가하였고, 적기처리 농가는 2005년 86%에서

2013년 89%로 소폭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 제초제 1회

처리 농가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Lee et al.(2013)의

보고에서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U

계 제초제 저항성잡초인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등의 발

생으로 인해 제초제를 2회 이상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SU계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Table 9. List of dominant weed species by the agricultural district in Gyeonggi province in 2013.

 Regions Dry weight (g m-2) Dominant weed species

Hwaseong, Suwon 3.34
Eleocharis kuroguwai(23), Echinochioa crus-galli(19), Scirpus planiculmis(15), Sagit-
taria trifolia(13), M. vaginalis(9), Bidens tripartita(5), Others(16) 

Pyeongtaek 3.42
Eleocharis kuroguwai(30), Echinochioa crus-galli(25), Sagittaria trifolia(18), Mono-
choria vaginalis(12), Bidens tripartita(4), Cyperus serotinus(4), Others(7)

Yeoju 4.33
Sagittaria trifolia(30), Eleocharis kuroguwai(23), Echinochioa crus-galli(21), Scirpus 
juncoides(9), Bidens tripartita(5), Monochoria vaginalis(5), Others(7)

Icheon 3.15
Sagittaria trifolia(25), Eleocharis kuroguwai(20), Monochoria vaginalis(17), Echino-
chioa crus-galli(17), Bidens tripartita(8), Aeschynomene indica(7), Others(6)

Anseong 1.78
Eleocharis kuroguwai(30), Sagittaria trifolia(24), Monochoria vaginalis(18), Scirpus 
juncoides(9), Bidens tripartita(6), Echinochioa crus-galli(5), Others(8)

Yongin 4.82
Scirpus juncoides(24), Monochoria vaginalis(18), Lindernia procumbens(13), Leersia 
japonica(13), Eleocharis kuroguwai(12), Sagittaria pygmaea(7), Others(13)

Gwangju,
Yangpyeong

4.44
Echinochioa crus-galli(25), Scirpus juncoides(23), Monochoria vaginalis(20), 
Aeschynomene indica(7), Eleocharis kuroguwai(5), Bidens tripartita(5), Others(15)

Siheung, Ansan 6.33
Monochoria vaginalis(66), Bidens tripartita(19), Scirpus juncoides(8), Eleocharis 
kuroguwai(3), Sagittaria pygmaea(1), Others(3)

Table 10. Percentage of farm households by the number of herbicide applications per year and application time in Gyeonggi
region.

Year

No. of herbicide applications Herbicide application timing

Single 
application

More than two times 
application

Treatment at suitable period
Treatment at 

unsuitable period

1991
1995
2000
2005
2013

77
34
33
38
4

23
66
67
62
96

51
53
77
86
89

49
47
23
14
11

*No. of survey was 330 farmers in 1991, 1995, 2000, 2005 and 200 farmers in 2013.

Table 11. Dominant weed species distribution in different herbicide application time in Gyeonggi region.

Herbicide application 
timing

Year
Dry weight

(g m-2)
Dominant weed species

Treatment at
suitable period

2005x 2.80
Eleocharis kuroguwai(32)y, Sagittaria trifolia(15), Bidens tripartita(11), Echi-
nochioa crus-galli(10), Scirpus planiculmis(9), Others(23)

2013x 3.38
Eleocharis kuroguwai(23), Sagittaria trifolia(18), Echinochioa crus-galli(18), 
Monochoria vaginalis(12), Scirpus juncoides(6), Others(23)

Treatment at
unsuitable period

2005 3.35
Echinochioa crus-galli(47), Eleocharis kuroguwai(16), Sagittaria trifolia(11), 
Monochoria vaginalis(11), Bidens tripartita(5), Others(10)

2013 4.63
Monochoria vaginalis(33), Scirpus juncoides(24), Echinochioa crus-galli(18), 
Eleocharis kuroguwai(7), Bidens tripartita(7), Others(11)

xNo. of survey was 330 farmers in 2005 and 200 farmers in 2013.
yRatio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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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초제 처리방법은 이앙전과 이앙후의 2회 체계처리

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Park et al., 2013).

한편, 11%의 비적기처리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적인 영농기술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농가의 제초제 적기 및 비적기 처리에 따른 논잡초 발

생분포는 Table 11에서와 같이 적기처리시에는 다년생잡

초인 올방개, 벗풀과 일년생잡초인 피의 발생량이 많은 반

면, 비적기 처리시에는 일년생잡초인 물달개비와 피 그리

고 다년생잡초인 올챙이고랭이의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농가를 대상으로 방제가 어려운 문제잡초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Table 12), 가장 방제하기 어려운

문제잡초라고 응답한 잡초는 올방개> 피> 물달개비> 벗

풀> 올챙이고랭이> 없음> 자귀풀> 올미> 가막사리 순으

로 나타나 논잡초 채취 조사결과와 매우 유사하였다. 특

히 2013년에는 2005년에 문제잡초로 답하지 않았던 올챙

이고랭이, 올미, 새섬매자기를 새로운 문제잡초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2005년도에 비해 우점도가 증가한 논

잡초는 물달개비가 8%에서 15%, 올챙이고랭이가 2%에서

9%, 피가 16%에서 18%로 우점도가 증가하였고, 이 중 물

달개비와 올챙이고랭이는 전국적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이다. 따라서, 경기도에서 이들

잡초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2~3년 주기로 제초제를 바꿔

사용하는 등 올바른 제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농민교육

강화는 물론, 금후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 확산방지를 위

한 주기적인 논잡초 발생 모니터링과 아울러 효율적 방제

기술 체계 확립이 필요하였다.

요 약

2013년에 경기 남부지역 벼 재배면적 64.9천ha를 대상

으로 약 325 ha당 1점씩을 기준으로 하여 200개 지점에서

답유형, 이앙시기, 농업지대 등으로 구분하여 논잡초 분포

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생 논잡초 초종은 화본

과 3종, 사초과 5종, 광엽 및 기타 잡초가 11종 등 총 19

종으로 2005년 17종에 비해 2종이 증가하였다. 논잡초의

우점도는 올방개> 피> 벗풀>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가막사리> 순이었으며, 2005년 대비 올방개(30→21%), 가

막사리(10→6%)는 감소하였고, 물달개비(815%), 올챙이고

랭이(2→9%), 벗풀(14→16%), 피(16→18%)는 증가하였다.

m-2 당 논잡초 발생량은 2005년 2.83 g 에서 2013년에는

3.51 g으로 0.68 g 증가하였다. 일년생과 다년생잡초의 생

활형 비율은 2005년 각각 45.2%: 54.8%에서 2013년에는

각각 45.8%: 54.2%로 나타났다. 논유형별 논잡초 발생분

포는 보통답, 습답, 사질답에서 올방개, 염해답에서는 새

섬매자기가 최우점 잡초로 나타났다. 이앙기별 논잡초 발

생분포는 5월 중순은 올방개, 피, 5월 하순은 물달개비, 올

챙이고랭이, 6월 상순은 물달개비, 올방개가 우점하였다.

경운방법별 논잡초 발생분포는 추경은 올방개, 피, 춘경은

올방개, 벗풀이 우점하였으며, 농업지대별 논잡초 발생분

포는 남부평야는 올방개, 피, 서부해안은 물달개비, 가막

사리, 동부내륙은 올방개, 벗풀이 우점하였다. 농가의 제

초제 처리횟수는 2회 이상이 96%로 2005년 6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적기처리 농가는 89%로 2005년 86%

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

고 있는 물달개비, 올챙이고랭이 등 SU계 제초제 저항성

논잡초의 발생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기적인 논잡초 발생

모니터링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주요어: 우점 잡초, 경기 남부지역, 논, 논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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