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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fferent sowing times (May 25, June 10, June 25, July 10, and 

July 25) on growth and yield of four proso millet (Panicum miliaceum L.) cultivars (Hwanggeumkijang, Manghongchal, 

Ibaekchal, and Hwangsilchal) at a cultivation area in Iksan, Jeonbuk Province. Heading and ripening times were delayed, with 

later sowing times in all cultivars, and the periods for heading and ripening were shortened. For sowing from May 25 to July 25, 

the growth stage was shorter by 40 days in Manghongchal, 38 days in Hwanggeumkijang, 36 days in Hwangsilchal, and 30 days 

in Ibaekchal. The culm length, ear length, ear width, and culm diameter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cultivars and sowing 

times. In particular, the culm and ear lengths were considerably reduced when the sowing time was delayed. The grain yield 

(kg/10a) of Hwanggeumkijang and Ibaekchal was 312 and 359 kg, respectively, for sowing on June 10; and that of Manhongchal 

and Hwangsilchal was 286 and 404 kg, respectively, for sowing on June 25. Thus, the optimum sowing time was June 25 for 

Hwanggeumkijang and Ibaekchal, and June 10 for Manhongchal and Hwangsilc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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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Proso millet, Panicum miliaceum L.)은 외떡잎식물 

벼목 화본과의 한해살이풀로 지중해, 터키, 인도 중부, 동아

시아에 이르는 지방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Cho, 2010). 기

장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우

리나라에서는 한반도 청동기시대에 이미 쌀, 보리, 밀, 콩, 

조 등과 함께 기장이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

다(Ryu, 2013).

우리나라에서 잡곡류(조, 수수, 옥수수, 메밀 등)의 재배

면적은 1975년에 73천ha이었으나,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식

생활 변화로 잡곡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2014년에는 28천ha

로 감소하였다. 잡곡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강원, 충

북 등이 주된 재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MAFRA, 2015). 

이들 잡곡류에서 기장은 재배가 적은 편이지만, 전통적으

로 주요 잡곡에 포함되고 있다. 

기장의 주성분은 탄수화물이며, 단백질과 지질, 무기물, 

비타민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특히 칼륨과 인이 풍부

하다(NIAS, 2011). 기장은 오곡의 하나로 중요한 작물로 

취급하였고, 식량뿐만 아니라 떡, 술 등으로 이용되었다

(Cho, 2010). 최근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탄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고(Lee et al., 2011; Woo et al., 2012), 기장을 활용한 식

혜, 발효주, 당화잡곡죽 등 다양한 기능성식품 개발이 시도

되고 있다(Jung et al., 2014; Woo et al., 2010; Hwang et 

al., 2011).

기장은 개간지 및 척박지, 가뭄 등에 잘 적응하며(Ha and 

Lee, 2001; Park et al., 1999; Jung et al., 2014; Yo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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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n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in Jeonju City in 

2015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l.
,

 2010), 생육기간이 70일에서 110일 정도로 다양하기 때

문에 작부체계 및 답전윤환에 적용하기에 쉽고, 재배시기

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Cho, 2010; Yoon et al., 2008; 

Yoon et al., 2015a; Yoon et al., 2015b; Yoon et al., 2015c). 

이상과 같이 기장이 우수한 건강 기능성과 재배의 편이

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배확대가 어려운 것은 재배지

역의 규모화, 생력기계화, 우량품종 보급이 미흡하고 특히 

지역별로 표준화된 재배기술이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서 기장의 파종시

기별 생육 및 수량성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재배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기간 중의 기상변화

본 시험이 수행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온도

와 강수량은 Fig. 1과 같다. 시험기간의 평균온도는 5월 상

순에 17.2°C이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8월 상순에 

28.4°C로 가장 높았고, 기장의 성숙기인 10월 상순에는 17.6°C

로 낮아졌다. 강수량은 5월에 40.6 mm, 6월에 124.7 mm, 

7월에 121.9 mm, 8월에 49.0 mm, 9월에 36.7 mm, 10월 상

순에 50.1 mm이었다. 이상의 평균온도와 강수량은 기장의 

생육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기상조건이었다.

처리내용

본 시험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익산시에 

소재하는 시험포장(N 35° 56′ 38″, E 128° 59′ 37″, 해발 

25 m)에서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은 사양토(sandy loam)로

서 pH 6.8의 중성으로 생육에 적합한 범위에 있었으며, EC

는 0.42 dS/m, 유기물함량은 19.9 g/kg으로 적정범위보다 

낮은 편이었고, 유효인산은 433.4 mg/kg으로 높은 편이었

다. 시비량은 질소 90 kg/ha, 인산 70 kg/ha, 가리 80 kg/ha

를 전량기비로 시용하여 이랑 80 cm, 고랑 40 cm으로 조성

하여 멀칭은 하지 않았다. 시험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 남

부작물부로부터 분양받은 황금기장, 만홍찰, 이백찰, 황실

찰이었고, 이랑당 2열로 조간 60 cm, 주간 15 cm로 4~5립

을 점파하였고, 3주 후에 주당 2개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

거하였다. 파종시기는 5월 25일, 6월 10일, 6월 25일, 7월 

10일, 7월 25일이었다. 시험구는 주구(품종)와 세구(파종시

기)로 나누어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처리하였다. 

조사내용

품종과 파종시기의 차이에 따른 출수기와 성숙기를 조사

하였고, 성숙기에 줄기길이, 이삭길이, 이삭폭, 줄기두께, 

주당이삭수, 주당경수, 이삭무게, 천립중, 수량 등을 조사하

였다. 알곡이 60%정도 등숙하였을 때 수확, 탈곡하여 수분

함량 13%로 건조하였다. 출수기와 성숙기는 각각 전체의 

40%이상 출수 및 성숙이 되었을 때의 날짜이며, 줄기길이

는 지표면으로부터 이삭목(이삭이 분지되는 지점)까지의 

길이, 이삭길이는 이삭목으로부터 이삭끝까지의 길이, 이삭

폭은 이삭목을 위쪽으로, 이삭을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하

였을 때 이삭의 가장 넓은 부위의 폭, 줄기두께는 줄기 첫

째마디와 둘째마디 사이의 두께, 주당이삭수와 주당경수는 

주당 이삭과 줄기의 개수, 이삭무게는 이삭목에서 자른 이

삭의 무게, 천립중은 무작위로 추출한 1,000립의 무게, 수

량은 시험구의 수량을 10a당 kg으로 환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품종별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소요일수

품종 및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일자와 소요일수는 

Table 1과 같다. 황금기장은 가장 빠른 5월 25일에 파종하

였을 때 출수기는 7월 21일로 58일, 성숙기는 8월 22일로 

출수일로부터 31일이 소요되어 전체 생육기간은 89일이었

다. 반면 파종시기가 가장 늦었던 7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에는 출수기가 8월 22일로 28일, 성숙기는 23일이 소요

되어 전체 생육기간은 51일로 5월 25일 파종할 때보다 38

일이 짧았다. 

만홍찰은 5월 25일 파종하였을 때 출수기가 7월 20일로 

66일, 성숙기는 8월 24일로 25일이 소요되어 전체 생육기

간이 91일 소요되었고, 7월 25일 파종에는 출수가 8월 24

일에 되어 30일, 성숙은 9월 14일로 21일로 전체적으로 51

일이 소요되어 5월 25일 파종보다 40일이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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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sowing times on the growth of four cultivars of proso millet.

Cultivar
1)

Sowing date Heading date Ripening date
Days to each growth

Sowing to heading Heading to ripening Sowing to ripening

HGG

25 May 21 Jul. 22 Aug.  58 a
2)

31 a 89 a

10 Jun. 27 Jul. 24 Aug. 47 b 28 b 75 b

25 Jun. 3 Aug. 31 Aug. 39 c 28 b 67 c

10 Jul. 13 Aug. 10 Sep. 34 d 28 b 62 d

25 Jul. 22 Aug. 14 Sep. 28 e 23 c 51 e

Mean - - 41 28 69

MHC

25 May 30 Jul. 24 Aug. 66 a 25 a 91 a

10 Jun. 1 Aug. 26 Aug. 52 b 25 a 77 b

25 Jun. 10 Aug. 31 Aug. 46 c 21 b 67 c

10 Jul. 19 Aug. 10 Sep. 40 d 22 b 62 d

25 Jul. 24 Aug. 14 Sep. 30 e 21 b 51 e

Mean - - 47 23 70

IBC

25 May 5 Aug. 4 Sep. 72 a 30 c 102 a

10 Jun. 6 Aug. 4 Sep. 57 b 29 c 86 b

25 Jun. 14 Aug. 21 Sep. 50 c 38 a 88 c

10 Jul. 24 Aug. 30 Sep. 45 d 37 a 82 d

25 Jul. 2 Sup. 5 Oct. 39 e 33 b 72 e

Mean - - 53 33 86

HSC

25 May 10 Aug. 10 Sep. 77 a 31 c 108 a

10 Jun. 11 Aug. 10 Sep. 62 b 30 c 92 b

25 Jun. 17 Aug. 21 Sep. 54 c 34 b 88 c

10 Jul. 25 Aug. 30 Sep. 46 d 36 a 82 d

25 Jul. 2 Sep. 5 Oct. 39 e 33 b 72 e

Mean - - 56 33 89

Cultivar (A) ***
3)

*** ***

Sowing date (B) *** *** ***

A×B *** *** ***
1)

HGG : Hwanggeumkijang, MHC : Manhongchal, IBC : Ibaekchal, HSC : Hwangsilchal
2)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3)

*, **, *** :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이백찰은 5월 25일 파종하였을 때 출수가 8월 5일로 72

일, 출수기는 9월 4일로 30일 소요되어 전체 생육기간은 

102일이었고, 7월 25일 파종하였을 때에는 출수기가 9월 2

일로 39일, 성숙기는 10월 5일로 33일로 전체 생육기간은 

72일이 소요되어 5월 25일 파종보다 30일이 짧았다. 

황실찰은 5월 25일 파종에서 출수가 8월 10일로 77일, 

성숙이 9월 10일로 31일 소요되어 전체 생육일수는 108일

이었고, 7월 25일 파종에서는 출수가 9월 2일, 성숙은 10월 

5일로 33일로 전체 생육기간은 72일이 소요되어 5월 25일 

파종보다 36일이 짧았다. 

이상과 같이 모든 품종에서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출수

기 및 성숙기는 늦어졌지만, 파종시기로부터 출수기 및 성

숙기까지의 소요일수는 짧아져 Woo et al. (2012)의 보고

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Yoon et al. (2015c)이 논 토

양에서 5월 31일 파종한 황금기장의 출수소요일수는 53일, 

황실찰이 74일로 보고한 결과와 본 실험에서 5월 25일에 

파종한 황금기장의 출수소요일수는 58일, 황실찰은 77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출수소요일수는 지역간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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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sowing times on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four cultivars of proso millet.

Cultivar
1) Sowing

date

Culm 

length

(cm)

Ear length

(cm)

Ear width

(cm)

Culm 

diameter

(mm)

HGG

25 May 147 b
2)

35.2 b 5.1 a 9.4 a

10 Jun. 160 a 34.1 b 5.3 a 8.9 a

25 Jun. 137 c 40.3 a 5.4 a 7.7 b

10 Jul. 126 d 36.9 ab 5.2 a 9.3 a

25 Jul. 119 d 32.9 b 5.1 a 7.1 b

Mean 138 D 35.9 A 5.2 B 8.5 B

MHC

25 May 171 a 34.9 a 4.5 c 10.2 a

10 Jun. 178 a 32.9 ab 5.0 b 9.7 a

25 Jun. 157 b 31.9 b 5.6 a 9.7 a

10 Jul. 149 b 26.8 c 4.9 bc 9.7 a

25 Jul. 121 c 26.8 c 5.0 b 6.2 b

Mean 155 A 30.7 C 5.0 BC 9.1 A

IBC

25 May 158 a 39.9 a 4.7 cd 10.1 a

10 Jun. 155 a 37.4 b 5.1 ab 9.4 ab

25 Jun. 150 a 36.5 b 4.9 bc 9.3 ab

10 Jul. 153 a 33.9 c 4.4 d 8.5 b

25 Jul. 121 b 34.0 c 5.4 a 7.0 c

Mean 147 B 36.3 A 4.9 C 8.9 AB

HSC

25 May 155 a 40.1 a 5.9 ab 9.0 a

10 Jun. 157 a 37.5 b 5.2 bc 9.2 a

25 Jun. 154 a 34.7 c 5.0 bc 9.4 a

10 Jul. 142 b 30.3 d 5.8 ab 8.8 a

25 Jul. 105 c 29.2 d 6.3 a 7.1 b

Mean 143 C 34.4 B 5.6 A 8.7 AB

Cultivar (A) ***
3)

*** *** NS
4)

Sowing date (B) *** *** * ***

A×B ** *** *** *
1)
HGG : Hwanggeumkijang, MHC : Manhongchal, IBC : 

Ibaekchal, HSC : Hwangsilchal
2)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Capital letters indicate differences 

in the means of four cultivars, small letters indicate the 

difference of sowing times in each cultivar. 
3)

*, **, *** :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4)

NS : non-significant at 0.05 probability level.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ee et al. (2011)의 보

고와 같이 품종과 파종시기가 같더라도 재배지역(밀양, 원

주, 신안)에 따라 출수기와 수확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

우도 있었다. 이는 연차간 또는 지역간의 기상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품종별 평균적인 생육소요일수는 황실찰이 89일로 가장 

길었고, 이백찰이 86일, 만홍찰이 70일, 황금기장이 69일 

순이었다. 한편, 생육소요기간으로 품종의 성숙 조만성을 보

면 황금기장과 만홍찰이 69~70일, 이백찰과 황실찰이 86~89

일로 나타나 2개의 서로 다른 생육형으로 판단된다. Park et 

al. (1999)과 Yoon et al. (2008)이 기장의 수집 유전자원의 

생육기간을 평균 90~110일 정도로 보고한 결과보다 본 연

구의 시험품종의 생육기간이 짧게 나타났다. 본 시험에 이

용한 황금기장 등의 국산 품종이 우리나라 기상과 작부체

계에 적합한 조숙성 품종으로 육성된 결과로 보인다. 

품종별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품종별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특성은 Table 2와 같다. 황

금기장의 줄기길이는 6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컸고,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아졌다. 

이삭길이는 6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길었고, 이삭

의 폭은 파종시기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줄기두께는 대체로 두꺼웠으나 7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얇았다.

만홍찰의 줄기길이는 5월 25일과 6월 10일에 파종하였

을 때 가장 길었고, 수장은 5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길었다. 줄기길이와 수장은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유

의하게 감소하였는데, 줄기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수장도 감

소한 것은 줄기길이가 수장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에 있

다는 Yoon et al. (2008)의 보고와 같은 결과였다. 이삭폭은 

6월 25일에 가장 길었고, 줄기의 두께는 7월 25일에 파종

하였을 때 가장 얇았다.

이백찰의 줄기길이는 가장 늦은 파종시기인 7월 25일에 

가장 작았다. 이삭의 길이는 5월 25일 파종하였을 때 가장 

길었고,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이삭폭은 파종시기가 가장 늦은 7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컸고, 주당경수는 7월 10일과 7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많았다. 반면, 줄기의 두께는 파종시기가 가장 빠

른 5월 25일에 가장 두꺼웠다. 

황실찰의 줄기길이는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파종

하였을 때 가장 길었고, 이삭길이는 5월 25일에 파종하였

을 때 가장 길었다.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삭의 길이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줄기의 두께는 모든 파종시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파종시기의 영향이 미미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줄기길이와 이삭이 길

었고, 줄기두께가 두꺼운 편이었다. 줄기길이는 만홍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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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different proso millet cultivars and sowing dates on yield characteristics.

Cultivar
1)

Sowing date
No. of culm 

per plant

No. of ear 

per plant

Ear weight

(g)

1,000-grain weight 

(g)

Yield

(kg/10a)

HGG

25 May 4.3 b
2)

9.4 b 15.8 bc 5.9 a 218 b

10 Jun. 5.3 ab 12.7 a 14.4 bc 6.0 a 258 ab

25 Jun. 5.3 ab 10.4 ab 20.9 a 5.3 b 312 a

10 Jul. 6.0 a 5.9 c 17.5 ab 4.9 b 256 ab

25 Jul. 4.1 b 6.2 c 12.4 c 4.4 c 162 c

Mean 5.0 B 8.9 A 16.2 A 5.3 B 241 B

MHC

25 May 4.9 a 5.5 a 19.9 a 5.9 a 264 ab

10 Jun. 4.9 a 4.9 a 16.8 a 5.2 b 286 a

25 Jun. 5.0 a 5.1 a 13.0 b 4.0 c 231 bc

10 Jul. 4.6 a 4.4 a 13.3 b 5.2 b 203 c

25 Jul. 3.9 a 5.2 a 9.2 c 3.5 d 138 d

Mean 4.7 B 5.0 C 14.4 B 4.8 C 224 B

IBC

25 May 5.7 ab 6.5 a 20.2 a 4.3 c 319 ab

10 Jun. 5.4 ab 5.3 bc 18.6 a 4.5 abc 306 b

25 Jun. 5.0 b 4.8 c 19.5 a 4.4 bc 359 a

10 Jul. 6.0 a 5.9 ab 15.8 b 4.7 a 321 ab

25 Jul. 6.0 a 5.8 ab 12.3 c 4.6 ab 186 c

Mean 5.6 A 5.7 C 17.3 A 4.5 D 298 A

HSC

25 May 6.6 a 7.3 a 18.7 a 5.9 ab 378 ab

10 Jun. 5.9 a 6.9 a 18.6 a 5.5 b 402 a

25 Jun. 4.9 a 4.8 a 20.4 a 5.7 b 347 ab

10 Jul. 6.6 a 6.4 a 14.6 b 6.4 a 277 bc

25 Jul. 5.7 a 6.1 a 9.5 c 5.7 b 199 c

Mean 5.9 A 6.3 B 16.4 A 5.8 A 320 A

Cultivar (A)  **
3)

*** * *** ***

Sowing date (B)  NS
4)

** *** *** ***

A×B NS *** ** *** *
1)

HGG : Hwanggeumkijang, MHC : Manhongchal, IBC : Ibaekchal, HSC : Hwangsilchal
2)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Capital letters indicate the difference 

of the mean of four cultivars, small letters indicate the difference of sowing time in each cultivar. 
3)

*, **, *** :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4)

NS : non-significant at 0.05 probability level.

가장 길었고, 황금기장이 가장 짧았다. 이삭은 황금기장과 

이백찰이 길었고, 이삭폭은 황실찰이 가장 넓었고, 줄기두

께는 만홍찰이 가장 두꺼웠다. 

품종별 파종시기에 따른 수량특성

황금기장의 주당경수는 7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6.0개

로 가장 많았지만, 주당이삭수는 6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12.7개로 가장 많았다. 이삭의 무게는 6월 25일에 파종하였

을 때 20.9 g으로 가장 무거웠고, 천립중은 파종이 비교적 

이른 5월 25일과 6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무거웠다. 

수량은 6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10a당 312 kg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로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여 7

월 25일에 파종할 경우에는 10a당 162 kg이었다. Jung et 

al. (2015)이 2009년과 2010년에 경남 밀양지역에서 6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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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Fig. 2. Yield variation with different sowing times in four 

cultivars of proso millet.

일 파종한 수량과 본 연구의 6월 10일 파종한 수량과 비교

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홍찰의 주당경수는 모든 파종시기에서 통계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주당이삭수에 있어서도 같은 경향이

었다. 반면, 이삭중과 천립중은 파종이 빠를수록 무거웠고, 

수량에 있어서도 6월 10일에 파종할 때 286 kg/10a로 가장 

많았다. 만홍찰도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량이 감소

하여 7월 25일에는 138 kg/10a로 가장 적었다. 

이백찰은 파종시기가 7월로 늦어졌을 때 주당경수가 증

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주당이삭수는 파종이 가장 빠른 5월 

25일에 유의하게 많았다. 이삭무게도 파종시기가 비교적 

이른 5월과 6월에 파종하였을 때 무거운 편이었다. 반면 천

립중은 7월에 파종하였을 때 유의하게 무거웠다. 수량은 6

월 25일에 파종하였을 때 359 kg/10a로 가장 많았고, 파종

시기가 늦어질수록 크게 감소하였다.

황실찰의 주당경수와 주당이삭수는 파종시기와 관계없

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삭중은 5

월과 6월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고, 

천립중은 7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가장 무거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량은 6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402 kg/10a

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종실수량이 높았던 파종시기의 

생육은 대체로 줄기길이와 이삭장이 길고, 이삭중이 무거운 

경향을 보여 수량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품종에 따른 10a당 평균적인 수량을 보면 황실찰 

320 kg, 이백찰 298 kg으로 높은 편이었고, 황금기장 241 kg, 

만홍찰 224 kg으로 낮은 편이었다. 생육기간이 긴 만숙종

의 수량이 높은 편이며(Park et al., 1999), 생육기간이 수량

성과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Yoon et al., 2008) 알려져 

있다. 본 시험에서 품종별 수량과 성숙소요일수를 비교해 

볼 때 성숙소요일수가 많았던 황실찰과 이백찰의 수량도 

높아 앞선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전북지역의 평야부에서 파종시기에 따른 수

량을 기준으로 적정한 파종시기는 만홍찰과 황실찰은 6월 

상순, 황금기장과 이백찰은 6월 하순으로 생각된다(Fig. 2). 

중부지방(경기 안성)에서의 기장(cv. 이백찰, 만홍찰, 황실

찰, 황금기장)의 최적 파종시기를 6월 하순으로 판단하였던 

Yoon et al. (2015b)의 결과와 비슷하지만, 전북지역에서의 

시험결과는 품종에 따라 최적파종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oon et al. (2015b)은 중부지방에서 만

파(7월 13일)할 때 이백찰, 황실찰이 성숙에 도달하지 못하

기 때문에 파종한계기를 7월 초순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본 

시험에서는 7월 25일에 파종하더라도 10월 상순까지 모든 

품종이 성숙에 도달하였다. 이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지

역간 기상차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서 기장의 안정적인 재배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품종(황금기장, 만홍찰, 이백찰, 황실

찰) 및 파종시기(5월 25일, 6월 10일, 6월 25일, 7월 10일, 

7월 25일)에 따른 생육 및 수량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품종에서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출수기 및 성

숙기는 늦어졌지만, 파종시기로부터 출수기 및 성숙

기까지의 소요일수는 짧아졌다. 5월 25일 파종할 때

보다 7월 25일에 파종할 경우 성숙소요일수는 황금기

장은 38일, 만홍찰은 40일, 이백찰을 30일, 황실찰은 

36일이 단축되었다. 

2. 줄기길이, 이삭길이, 이삭폭, 줄기두께는 품종 및 파

종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특히 줄기길이와 이삭길이는 파종시기가 늦어짐에 따

라 크게 감소하였다. 

3. 10a당 수량은 황금기장과 이백찰이 6월 25일에 파종

하였을 때 각각 312 kg, 359 kg, 만홍찰과 황실찰이 

6월 10일에 파종하였을 때 각각 286 kg, 404 kg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전북지역에서 기장의 파종적기

는 황금기장과 이백찰은 6월 하순, 만홍찰과 황실찰

은 6월 상순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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