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료는 단백질, 전분, 지방 등의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18% 이상 되는 청초, 건초 및 사일리지를 말하며 반추동물

의 위벽에 물리적 자극을 가해 되새김과 침 분비를 촉진시

키고 소화기관을 발달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기후변화

에 따른 조사료 가격의 인상으로 가축 사양시 적정 조사료 

비율(60~70%) 보다 낮은 비율(40~45%)의 조사료를 급여

하고 있다.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조사료를 공

급하기 위해서는 볏짚 이외의 양질의 사료 생산이 필요하

다(Kwon & Woo, 2006). 또한 사료 가치가 낮은 볏짚 위주

의 조사료 공급은 가축의 영양소 이용률 저하와 농후 사료

의 증가로 이어져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Lee & Le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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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sbania, an annual herb, is known for its high forage value and salt tolerance. It has merits as a forage crop that 

is adaptable to reclaimed 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we collected Sesbania genetic resou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nd conducted experiments to evaluate their potential as a forage crop in Korean climate and soil 

conditions. In the preliminary experiments, 15 genetic resources which were able to set seeds in Korean environment were selected 

out of a total of 46 collected genetic resources. Among 15 genetic resources, SL13 was the tallest and it was followed by that of 

SC04, SR01 and SE07. The accessions with the earliest flowering started flowering 101 days after sowing and set seed in early 

August. Fifteen accessions were evaluated for their salt tolerance at germination stage based on germination rate and growth of 

germinated seedlings at 0 mM, 150 mM and 300 mM NaCl concentrations. Five genetic resources like SC04, SL13, SS20, SS24 

and SR01 were selected to be tolerant to NaCl treatment. Forage value was evaluated based on crude protein, acid detergent fiber, 

neutral detergent fiber an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The forage value of leav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stems, 

and the forage value of the stem was slightly better than that of rice straw. The forage value of leaves of all the genetic resources 

was higher than grade 1 by the American Forage and Grassland Council grade. Among five selected genetic resources, the relative

feed value of SC04 was the highest and it was followed by that of SS20, SL13, SS24 and 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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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료 생산량은 2011년 약 2,454천 톤인데 볏

짚, 청보리 등의 조사료 생산량이 2,152천톤에 달해 자급률

은 82.6%로 높은 편이지만 전체 사료 중에서 볏짚이 45%, 

양질의 조사료는 35~38%, 수입조사료는 16~18%의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볏짚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이다. 볏짚의 경우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함량이 

44% (청보리 53.6%,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63.4%)로 매우 

낮아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가축에 급

여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09; KREI, 2013). 또한 농

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수입조사료보다 가격이 30~ 

50%이상 저렴한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볏짚 보다 사료

가치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높아 벼 수확 후 동계작물로 

재배되고 있다(Kim et al., 2018).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내

한성 품종이 육성 됨에 따라 중･북부 지방에서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확시기가 장마철에 겹치고 종자의 

탈립이 심해 국내에서는 종자 채종이 어려우므로 수입종자

를 이용해야하는 결점이 있다(Kim et al., 2010). 따라서 기

후 변화 등에 따른 수입 조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대비하고 국내 조사료 자급률 제고 및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료 자

원을 개발한 필요가 있다. 

세스바니아(Sesbania Scop.)는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다

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콩아과의 1년생 초본 작물로 

내습성과 내염성이 높아 습지와 염해지 토양에서 재배 가

능하고 토양 개량에 효과가 있어 녹비 작물로 이용되고 있

다(Mahmood, 1998). 에티오피아 등의 국가에서는 예로부

터 세스바니아의 줄기와 뿌리를 전통 의약 재료로 이용하

여 왔고, 최근에는 세스바니아의 줄기, 잎, 꽃, 종자 등에 항

산화, 항당뇨, 항균 작용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Nigussie & Alemayehu, 2013). 

한편, 세스바니아는 조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낮

아 반추동물의 사료로 이용될 수 있고 세스바니아의 잎은 

사료 영양가가 높고 가축의 기호성이 높아 열대 지역에서

는 염소와 양의 사료로 이용되고 있다(Kabir et al., 2018).  

Lee et al. (2007)는 세스바니아가 염농도 0.8%인 국내 간

척지 토양에서 80%이상의 발아율을 보이며 Kenaf (Hibiscus 

cannabinus L.), Alfalfa (Medicago sativa L.),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보다 유묘출현율, 생체중 및 건물중이 우

수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세스바니아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반추동물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될 수 

있고 상대적 사료가치 뿐만 아니라 내염성이 높아 국내 간

척지에서의 조사료 생산에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스바니아를 녹비작물로 이용하여 

새만금 간척지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세스바니아의 생육특성과 내염성 및 사료가치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Cho et al., 2015; Lee et al.,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세스바니아를 조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수

집한 세스바니아의 생육특성, 발아기 내염성 및 사료가치 

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세스바니아 유전자원 총 46점을 공시한 예비실험에서 국

내에서의 종자 결실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15점의 원산

지는 남미 3점, 북미 1점, 아프리카 1점, 오세아니아에서 1

점, 그리고 아시아 9점 등이 있다(Table 1). 

세스바니아 유전자원의 생육 특성 조사

세스바니아 유전자원을 2015년 4월 8일에 육묘용 트레

이(72구)에 파종하여 약 20일간 육묘한 후 60 cm × 40 cm 

로 주당 1본씩 전주 전북대학교 시험포장에 정식하였다. 비

료는 질소 150 kg/ha, 인산 100 kg/ha, 그리고 칼리 100 kg/ha

을 전량기비로 시용하였다. 생육조사는 파종 후 Cho et al. 

Table 1. The Sesbania genetic resources that were able to set 

seeds in Korean climate.

Entry 

No.
Species

Abbreviated 

name

Country 

of origin

 1 Sesbania cannabina SC04 India

 2 Sesbania exaltata SE06 Australia

 3 Sesbania exaltata SE07 Uruguay

 4 Sesbania exasperata SeS11 Brazil

 5 Sesbania exasperata SeS12 Argentina

 6 Sesbania leptocarpa SL13 Turkey

 7 Sesbania leptocarpa SL14 Turkey

 8 Sesbania leptocarpa SL15 Afghanistan

 9 Sesbania sesban SS20 India

10 Sesbania sesban SS21 Japan

11 Sesbania sesban SS22 Zaire

12 Sesbania sesban SS24 India

13 Sesbania sesban SS26 Mexico

14 Sesbania rostrata SR01 China

15 Sesbania sp. SX31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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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의 방법에 따라 초장, 경직경, 주당엽수, 주당마디수, 

주당분지수, 천립중, 개화기 등을 조사하였다. 개화기는 각 

품종 중 40%가 개화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건물생산

량은 파종 후 110일경인 7월 30일에 포장면적 1 m2에서 수

확한 4개체를 3반복으로 하여지상부 무게의 건물중을 측정

하여 ha당으로 환산하였다. 시험포장의 토양 시료는 포장

전면에 균일하게 배치된 10개 지점의 지하 15 cm 위치에

서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시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 의

뢰하여 성분을 분석하였다(Table 2).

발아기 내염성 검정

휴면타파를 위해 종자를 H2SO4에 30분 간 처리하였으며, 

이후 NaClO로 15분간 소독 하고 증류수로 헹궈주었다. 표면 

소독한 종자는 증류수에 침종시켜 25°C 생장상에 24시간 보

관하여 흡습시켰다. 흡습 시킨 종자는 직경 11 cm petridish

에 2장의 여과지를 깔고 그 위에 파종하였으며, 파종 후 각 

petridish에 농도 수준별 NaCl 용액을 10 ml 씩 공급하였

다. NaCl의 농도는 0, 150 그리고 300 mM 3개의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발아조사는 25°C 생장상을 이용하여 실시하였

다. NaCl 용액 처리 후 7일째에 유묘 길이가 2 mm 이상인 

종자를 발아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발아된 유묘의 지상

부 및 뿌리의 길이를 조사하였다. 발아율은 발아한 종자의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발아기 내염성은 종자를 50립씩 치

상하여 2반복으로 조사하였다(Dan & Brix, 2007; Jungklang 

et al., 2003).

세스바니아 유전자원의 사료 가치 분석

사료가치 분석 시료는 대부분의 유전자원이 개화를 했던 

7월 중순에 채취하였다. 시료의 조단백질은 국제공인분석법

인 AOAC법(1990)으로 분석하였으며, 중성세제불용성섬유소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산성세제 불용성 섬유소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 and Van Soest법

(19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가소화양분(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은 ADF와 NDF가 건물소화율 및 섭취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근거한 계산식 TDN(%) = 

88.9 - (0.79 × %ADF)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Holland et al., 

1990). In vitro 건물 소화율(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IVDMD)은 Tilley and Terry의 방법(1963)을 Moore가 수

정한 방법(1970)으로 분석하였다. 상대사료가치(Relative Feed 

Value, RFV)는 Holland et al. (1990)의 DDM×




DMI
의 계

산식에 의해 산출하였고, 미국초지조사료협회(AFGC) 건초

등급(특등급 RFV 151 이상, 1등급 125~150, 2등급 103~124, 

3등급 87~102, 4등급 75~86, 5등급 75 미만)을 적용하여 

상대사료가치를 평가하였다(Seo et al., 2012).

시험기간의 기온과 강수량

시험기간의 기온과 강수량은 Fig. 1과 같다. 시험기간인 4

월부터 9월의 평균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였으며 파종시

기인 4월의 평균기온과 강수량은 13.9°C, 93.3 mm, 개화시

기인 6~7월의 평균기온은 22~25°C, 121.9~124.7 mm였다. 

통계분석

SAS프로그램(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 USA)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

계 분석으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국내 적응성 세스

바니아 간 생육 특성의 평균간 비교는 PROC ANOVA로 분

산분석 후 유의성이 있을 경우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itiple Range test (DMRT)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스바니아 유전자원의 생육 특성

Fig. 2는 세스바니아의 생육형태, 화기 및 종실의 모습을 

나타낸다. 세스바니아의 생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8월 중

의 유전자원 15점의 주요 생육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유

전자원 모두 초장은 2 m 이상이었는데, 특히 SL13이 4.23 

m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SC04, SR01, SE07 등이 길

었다. 지표면으로부터 10 cm 상부의 경직경은 SE7, SEs11, 

Table 2.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which Sesbania 

genetic resources were cultivated.

pH

(1:5)

Organic matter

(g kg-1)

Avail.P2O5

(mg kg-1)

K Ca Mg

(c molc kg-1)

7.3 17 111 0.57 5.2 1.3

Fig. 1. Month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at Jeonju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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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13, SS20, SS22, SS24 등이 24~27 mm로 다른 자원에 

비해 굵었다. SEs12는 다른 자원에 비해 생장이 늦었으며 

엽수가 적고 초장이 짧았다. 주당 분지수는 평균 33개(최소 

16개, 최대 55개)이었으며, SE7, SEs11, SS26이 45~55개

로 다른 자원에 비해 많았고, 주당 마디수는 평균 40개(최

소 26개, 최대 56개)이었으며, SE07이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SEs11, SS24, SS26, SR01등이 48~49개로 많았다. 

주당 엽수는 SS26, SR01, SS24, SL13이 600~900개로 많

았다. 세스바니아 유전자원의 개화는 파종 후 82일경인 6

월 29일에 SS20, SS26, SR01 및 SX31의 개화가 시작되었

으며, 유전자원에 따라 7월 상순부터 하순까지 개화가 시작

되었고, SEs12는 8월 말에 개화가 시작되었다(Table 3). 세

스바니아 유전자원의 개화소요일수는 평균 116일로 최소 

개화소요일수는 101일, 최대 개화소요일수는 161일이었으

며 대부분의 자원이 7월 중하순에 개화기를 형성하였다. Cho 

et al. (2014)에 의하면 7월 초에 Sebania rostrata를 파종할 

경우 본 시험보다 파종부터 개화까지의 일수가 약 10일 정

도 빨랐는데, 이는 세스바니아의 개화가 일장의 영향을 받

Fig. 2. Morphology of whole plant, flower and seed of Sesbania.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Sesbania genetic resourses in Korean environment.

Plant 

height 

(cm)

Diameter 

of shoot 

(mm)

No. of 

branches per 

plant

No. of 

nodes per 

plant

No. of 

leaves per 

plant

Days to 

floweringz

Flowering

(m,d)y

Ripening 

date 

(m,d)y

Flower 

color

Dry matter

Yield 

(ton/ha)

SC04 336 ± 16.1bc 25 ± 2.0abcde 28 ± 1.3efgh 37 ± 1.3de 233 ± 18.4d 111 7.27 8.13 yellow  64 ± 5.4e

SE06 288 ± 22.5efgx 21 ± 0.6bcdef 25 ± 1.8fghi 34 ± 0.8ef 438 ± 15.5c 111 7.27 8.10 yellow 167 ± 6.3b

SE07 348 ± 13.0b 26 ± 1.5ab 46 ± 2.5ab 56 ± 0.8a 488 ± 18.8c 130 8.15 8.20 yellow 171 ± 11.6b

SEs11 305 ± 13.1def 25 ± 1.1abcd 45 ± 0.8ab 49 ± 0.5b 473 ± 20.6c 130 8.15 8.17 yellow 278 ± 5.5a

SEs12 198 ± 6.7j 18 ± 2.3f 16 ± 0.5i 26 ± 1.0g  81 ± 3.3e 161 9.15 10.1 yellow  27 ± 1.0f

SL13 423 ± 8.5a 24 ± 2.6abcde 33 ± 4.2cdefg 39 ± 4.2cde 614 ± 26.1b 103 7.19 8.17 yellow 133 ± 23.1c

SL14 314 ± 4.3cde 21 ± 1.2def 29 ± 2.2defgh 37 ± 3.3de 141 ± 8.2e 125 8.10 8.18 yellow 118 ± 7.0cd

SL15 200 ± 6.7j 10 ± 0.9g 20 ± 1.4hi 31 ± 1.0fg 113 ± 8.3e 120 8.5 8.7 yellow  33 ± 4.2f

SS20 286 ± 5.4fg 28 ± 1.0a 31 ± 2.4cdefg 37 ± 2.5de 460 ± 17.8c 102 7.18 8.5 yellow 170 ± 13.3b

SS21 261 ± 3.3h 21 ± 0.9cdef 22 ± 1.4ghi 31 ± 0.5fg 231 ± 13.5d 130 8.15 8.20 yellow 120 ± 23.5cd

SS22 320 ± 18.7cd 24 ± 5.5abcde 40 ± 5.4bcd 42 ± 5.6cd 581 ± 72.9b 111 7.27 8.5 yellow  60 ± 3.7e

SS24 286 ± 17.5fg 25 ± 5.5abc 42 ± 2.1bc 49 ± 3.0b 628 ± 22.5b 101 7.17 8.3 yellow  95 ± 2.1d

SS26 273 ± 5.0gh 26 ± 5.5ef 55 ± 17.7a 45 ± 3.8bc 723 ± 125.0a 101 7.17 8.3 yellow  99 ± 5.8d

SR01 330 ± 4.1bcd 27 ± 5.5abcde 37 ± 1.4bcde 48 ± 1.3b 642 ± 6.2ab 101 7.17 8.3 yellow 138 ± 25.6c

SX31 230 ± 3.3i 28 ± 5.5def 36 ± 1.7bcdef 43 ± 0.5bc 495 ± 4.1c 101 7.17 8.3 yellow  34 ± 2.5f

Mean 293.3 23.7 33.7 40.3 422.7 116 8.1 8.4 - 113.8

Range 198~423 10~31 16~55 26~56 81~723 101~161 7.17~9.15 8.1~10.1 - 27~278

*Date of observation: 2015. 08. 07
zDate to flowering: days from seeding to start of flowering period.
ym: month, d: date
xValu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at p < 0.05 by Duncan’s Muli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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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빨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Visperas et al., 1987). 

일반적으로 세스바니아의 꽃은 줄기와 가지의 마디에서 피

며 꽃 색은 흰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다양하지만, 

본 시험에서 사용된 15개 유전자원의 꽃은 모두 노란색이

었다. 개화는 50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개화 수는 결실이 시

작된 8월부터 감소하였고 SEs12는 10월이 경과하여 결실이 

시작되어 11월 초까지 지속되었다. Dreyfus & Dommergues 

(1981)는 세스바니아 뿌리와 줄기에서 뿌리혹이 발견된다

고 하였지만, 본 시험에 사용된 유전자원에서는 뿌리혹이 

발견되지 않았다. 생육 특성 간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초장, 줄기직경, 분지수, 마디수, 엽수, 건

물생산량 간에는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건물생산

량은 경직경(r=0.629), 초장(r=0.445), 마디수(r=0.415)와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을 보여 경직경이 굵고 초장이 큰 

자원들이 건물생산량이 많았는데, 그 중 SEs11이 278 ton 

ha-1로 건물생산량이 가장 많아 바이오 매스 생산성의 가치

가 높다고 사료된다. 세스바니아는 생육기간이 경과하면서 

줄기가 경화되는 특성을 보였고 줄기의 사료가는 볏짚보다 

높았으며 잎의 사료가 보단 낮았다. 따라서 엽수가 많았던 

SS26, SR01, SS24, SL13, SS22에 대해 사료로의 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발아기 및 유묘기 내염성 

우리나라 간척지의 염농도는 0.1~2.5% (15~416 mM)로 

구역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며 간척지 염토양은 자체의 

복합적 요인과 기후조건이 맞물려 작물에 해를 입힌다(Kim 

et al., 2019; Ko et al., 2009). 발아기의 염 스트레스에 대

한 발아 반응은 Fig. 3A와 같다. 발아 반응은 염농도와 유

전자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발아율은 염농도가 높아질

수록 대조구(0 mM)에 비해 감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각 유

전자원의 대조구에서의 평균 발아율은 50%로 높지 않았지

만 SX31은 98%로 매우 높았다. 대조구에 대한 NaCl 150 

mM구에서 발아율 감소율이 50% 이하인 자원은 SC04, SE07, 

SEs12, SL13, SL15, SS20, SS24, SS26, SR01, SX31 이었

는데, 이중 SC04, SE07, SL13, SL15, SS20, SS24, SR01, 

SX31가 20%의 감소율을 보였다. 대조구에 대한 NaCl 300 

mM구에서 발아율 감소율이 50% 이하인 자원은 SL13, SS20, 

SS24, SR01이었고, 나머지는 7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다. 

NaCl 300 mM구에서 발아율이 높았던 SL13, SS20, SS24, 

SR01와 150 mM구에서 발아율 감소가 낮았던 SC04와 SX31

의 지상부와 뿌리의 길이를 측정하였다(Fig. 3B). 염스트레

스에 따른 유전자원의 발아 반응은 지상부와 뿌리 길이의 

감소 정도에 의해 분명히 구분 되었으며, 지상부 길이보다 

뿌리 길이의 감소율이 더 컸다. 이는 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지상부와 뿌리 길이가 감소하며, 지상부보다는 뿌리가 더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 결과와 같은데(Muhammad et al., 

2006), 선발된 자원들의 대조구에 대한 처리구 간의 지상부 

길이는 150 mM구와 300 mM구에서 각각 36%와 78%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뿌리 길이는 각각 78%와 92%의 감소

율을 보였다. 선발된 유전자원 중 SX31은 고염농도(300 mM)

에서 정상적으로 지상부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SR01

은 150 mM구와 300 mM구에서 각각 58%와 81%로 비교

적 낮은 뿌리 생장 감소율을 보였으며, 발아율 조사에서 처

리구 간 발아율 감소가 작았던 SS20은 줄기와 뿌리 모두 

평균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Jungklang (2005)은 Sesbania 

rostrata의 발아율 시험 시 250~300 mM NaCl 처리에 의해 

종자의 배축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본 시

험에서 사용한 유전자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는

데, 염처리 시 유근의 색은 검게 변하였고 길이는 점점 짧

아졌다. 이는 Na+의 저해작용으로 인해 유근의 길이가 짧

아진 것으로 판단되며(Tobe et al., 2003), 각각의 염처리구

에서 나타난 종자의 발아율이나 유아 길이의 감소는 NaCl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Sesbania genetic resources cultivatied in Korean 

environment.

Plant height 

(cm)

No. of branches 

per plant

No. of nodes 

per plant

No. of leaves 

per plant

Diameter of 

shoot (mm)

Yield 

(ton ha-1)

Plant height (cm) 1.000

No. of branches per plant 0.354* 1.000

No. of nodes per plant 0.469** 0.833** 1.000

No. of leaves per plant 0.474** 0.799** 0.717** 1.000

Diameter of shoot (mm) 0.594** 0.481** 0.610** 0.491** 1.000

Yield (ton/ha-1) 0.445** 0.348* 0.415** 0.309* 0.629** 1.000

* and **: significant at the p < 0.05 and p < 0.01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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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하에서의 삼투 포텐셜의 영향으로 종자의 수분흡수가 

저해되었거나(Almansouri et al., 2001; Sardoo & Fastemeh, 

2016), NaCl의 독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Zhu et al., 

2016), 이온의 불안정화 또는 이 모든 작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Al-Hakimi & Hamada, 200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유전자원 SL13, SS20, SS24, SR01

은 발아기의 고염처리에 의한 발아율 감소율이 낮았으나 유

묘와 유근의 생장은 크게 저해되었으며, NaCl 150 mM구에

서는 SC04와 SX31, NaCl 300 mM구에서는 SL13, SS20, 

SS24, SR01의 발아율이 높았다. 

세스바니아 유전자원의 사료 가치 분석

본 실험에서는 CP, ADF, NDF, IVDMD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유전자원의 수분 함량은 평균 70%이었으며, 줄기가 

잎보다 3~4% 정도 더 높았다(Table 5). CP함량은 잎이 평

균 24.5% (16.9~29.8%), 줄기가 평균 6.4% (3.8~9.7%)로 

잎이 줄기보다 3~4배 높았다. 자원 별로 보면 잎의 CP함량

이 높은 자원이 줄기의 CP함량도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었

으며, 잎의 CP함량은 SC04이 29.8%로 가장 높았고, 줄기

의 CP함량은 SEs12가 9.72%로 가장 높았다. 잎의 ADF와 

NDF는 각각 평균 23.9% (19.3~29.9%)와 38% (32.6~42.6%)

이었고 줄기는 각각 평균 55.9% (51.0~61.4%)와 66.3% 

(61.7~73.2%)로 잎 보다 줄기에서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

다. ADF는 산성용액에 분해되지 않는 섬유질 세포구성성

분 함량이며, NDF는 중성용액에 분해되지 않는 섬유질 세

포구성성분 함량을 나타내는데, 이들 값이 높을수록 사료

의 가치는 떨어지고 가축의 사료 섭취량은 줄어들게 된다

(Grant et al., 1997). IVDMD도 잎은 평균 74.3% (65.4~ 

81.7%), 줄기는 평균 50.6% (41.8~58.7%)로 잎의 소화율

이 뚜렷이 높았으며, ADF와 NDF 함량으로 산출되는 TDN

과 RFV도 잎이 줄기보다 크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사료의 

가치는 수입 알팔파를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CP, ADF, NDF, 

TDN 및 RFV를 계산해 최상부터 5등급까지 기준을 정하

여 건초 및 조사료의 질을 평가하여 사료의 거래에 이용하

고 있으며, RFV값이 125 이상이어야 미국초지조사료협회

(AFGC)가 규정한 건초의 품질등급 1등급 이상에 해당된다

(Nongsaro, 2014). 본 실험에서 모든 세스바니아 유전자원

의 잎은 RFV 값이 151 이상으로 특등급에 해당되지만, 모

든 유전자원의 줄기는 5등급에 해당하여 사료가치가 매우 

낮으며, 이중 SL14, SL15, SS24, SX31을 제외한 나머지 

Fig. 3. Germination rates of seeds of Sesbania (A) and growth of germinated seedlings of selected Sesbania genetic resources (B)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NaCl for 7 days. a-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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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orage value of leaf (A) and stem (B) parts of Sesbania plants (% of DM).

(A) Leaf

Genetic 

resources

Moisture

(%)

CPz

(%)

ADFy

(%)

NDFx

(%)
DMIw

TDNv

(%)

IVDMDu

(%)
RFVt

SC04 69.2 29.8 19.3 35.5 3.4 73.6 78.0 192.9

SE06 70.5 27.3 21.3 39.4 3.0 72.0 79.0 170.1

SE07 68.1 21.7 27.7 42.6 2.8 67.0 65.4 146.5

SEs11 69.0 24.2 20.7 38.7 3.1 72.5 69.1 174.6

SEs12 70.2 28.9 15.6 32.6 3.7 76.5 81.7 218.5

SL13 66.7 28.6 20.9 36.7 3.3 72.4 77.9 183.4

SL14 67.4 23.7 25.5 37.2 3.2 68.7 72.5 172.0

SL15 69.4 17.4 27.1 35.8 3.4 67.5 71.7 175.6

SS20 67.3 28.1 19.8 36.3 3.3 73.3 77.9 187.8

SS21 66.3 27.7 21.6 41.6 2.9 71.9 74.6 160.8

SS22 66.1 27.7 27.6 40.9 2.9 67.1 76.4 152.6

SS24 66.7 16.6 26.7 38.2 3.1 67.8 71.6 165.0

SS26 66.7 20.2 28.0 39.5 3.0 66.8 69.5 157.2

SR01 67.7 21.8 29.9 37.6 3.2 65.3 71.4 161.7

SX31 71.6 24.2 27.5 40.2 3.0 67.2 77.8 155.7

Mean 68.2 24.5 23.9 38.2 3.2 70.0 74.3 171.6

Range 66.1~71.6 16.6~29.8 15.6~29.9 32.6~42.6 2.8~3.7 65.3~76.5 65.4~81.7 146.5~218.5

(B) Stem

Genetic 

resources

Moisture

(%)

CPz

(%)

ADFy

(%)

NDFx

(%)
DMIw

TDNv

(%)

IVDMDu

(%)
RFVt

SC04 72.8 6.3 54.4 68.1 1.8 45.9 49.4 62.8

SE06 76.8 8.3 53.3 65.7 1.8 46.8 56.3 66.3

SE07 76.1 7.7 51.9 62.3 1.9 47.9 53.5 71.5

SEs11 76.9 6.8 51.1 62.5 1.9 48.5 55.9 72.2

SEs12 77.8 9.7 51.0 61.7 1.9 48.6 58.7 73.2

SL13 67.6 7.2 55.9 66.8 1.8 44.8 48.9 62.3

SL14 70.9 4.8 57.1 65.9 1.8 43.8 49.7 61.9

SL15 72.3 4.4 58.5 70.8 1.7 42.7 46.6 56.1

SS20 71.2 6.8 58.7 66.2 1.8 42.6 50.0 59.8

SS21 64.3 8.1 54.8 64.1 1.9 45.6 52.9 66.2

SS22 70.5 7.2 60.8 69.8 1.7 40.9 46.2 54.5

SS24 69.6 3.8 60.5 68.7 1.7 41.1 44.9 55.6

SS26 69.1 5.5 57.6 68.4 1.8 43.4 49.5 59.0

SR01 74.2 6.0 53.0 61.5 2.0 47.1 54.9 71.2

SX31 67.8 3.9 61.4 73.2 1.6 40.4 41.8 51.3

Mean 71.9 6.4 56.0 66.4 1.8 44.7 50.6 62.9

Range 64.3~77.8 3.8~9.7 51.0~61.4 61.5~73.2 1.6~2.0 40.4~48.6 41.8~58.7 51.3~73.2

*Sampling date: 2015. 07. 15
zCP: Crude protein 
yADF: Acid detergent fiber
xNDF: Neutral detergent fiber
wDMI: Dry matter intake
v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uIVDMD: In vitro dry matter digestibility
tRFV: Relative feed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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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줄기는 볏짚(CP 5.07%, TDN 43.66%) (STFCK, 

2012) 보다 사료가치가 조금 더 나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

서는 동일 시기에 1회 채취한 시료의 사료가치를 측정하였

으므로 시료 채취시기의 각 자원의 생육단계가 사료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즉, SEs12는 생육과 개화가 

늦은 만생종이기 때문에 개화가 빨랐던 SS20, SS26, SR01, 

SX31 등 보다 사료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는데, 이는 생육기간이 경과될수록 식물체 내의 

ADF함량은 높아지고 조단백질 등 기타 영양소 함량은 낮

아지기 때문이다(Nongsaro, 2014). 만생종의 경우 조생종

과 중생종보다 수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 생산량 측

면에서는 조생종과 중생종이 적합해 보이며, RFV 값이 높

았던 자원 중 SC04, SL13, SS20, SS24, SR01이 조생종 및 

중생종에 해당된다. 이들 다섯 자원은 생육특성의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SC04는 초장은 길었지만 분지수와 엽수, 생

산량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SL13은 초장이 길고 분지수

와 엽수가 많아 사료생산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SS20와 SR01은 초장이 작지만 분지수와 엽수 등이 많아서 

건물생산량이 높았고 SS24는 엽수는 많았지만 건물 생산

량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이들 자원은 발아기 

내염성 검정에서 150 mM, 300 mM에서 비교적 높은 발아

율을 보였기 때문에 간척지 토양에서의 조사료 생산 가능

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  요

1년생 콩아과 작물인 세스바니아는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높은 수준의 내염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은 국

내 간척지에서의 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사료작물을 발굴하

기 위하여 국내 기후조건에서 개화와 결실이 가능한 도입 유

전자원 15점의 주요 생육 특성과 발아기 내염성 및 사료가

치 등을 평가하였다. 일반 시험포장에서의 세스바니아 유전

자원의 개화는 파종 82일 후에 시작 되었으며, 7월 중하순

에 유전자원 대부분이 개화하였고, 결실은 8월 초부터 시작

되었다. 초장은 평균 2.93 m (최소 1.98 m, 최대 4.23 m)이

었으며, SL13이 4.23 m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 SC04, 

SR01 등이 길었다. 건물생산량은 평균 113.8 ton/ha (최소 

27 ton/ha, 최대 278 ton/ha)이었으며 유전자원의 경직경에 

의해 건물생산량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세스바니아의 줄

기는 시간이 지남에따라 경화되었기 때문에 엽수가 많은 자

원이 사료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엽수가 많았

던 SR01과 SL13이 138 ton/ha, 133 ton/ha으로 비교적 높

은 건물생산량을 보였다. 종자를 NaCl 0 mM, 150 mM, 

300 mM 용액에서 7일간 처리한 뒤 발아율 및 유묘의 지상

부와 뿌리의 길이로 평가된 발아기 내염성은 SC04, SL13, 

SS20, SS24, SR01 등이 높았다. 개화기에 채취한 시료의 

CP, ADF, NDF, IVDMD를 기준으로 평가된 사료가치는 

잎이 줄기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줄기의 사료가치는 볏짚

보다 약간 양호한 수준이었다. 모든 유전자원의 잎은 AFGC

가 규정한 조사료 품질등급에서 1등급 이상이었는데, 출수

기와 생육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RFV가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된 SC04, SL13, SS20, SS24, SR01은 발아기 내염성도 

강하였기 때문에 이들 자원에 대해 간척지 토양에서의 조

사료 생산 가능성에 대한 추가실험을 수행할 가치가 있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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