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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나라 농업은 1960년대 이후 농업기계, 
농약, 화학비료 및 제초제 등을 다량 사용하여 
식량생산과 소득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이로 
인해 환경부하가 증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

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등 농업환경은 점
점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지력의 저하, 하천
과 지하수의 오염 그리고 잔류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
다. 이와 같이 농업에서는 화학비료의 사용이 
높아지고 축산분야에서도 수입되는 곡물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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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ly introducing the ducks into the paddy field involves a variety of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new 
surroundings and contact with water, so that some free-ranged ducks show behavioral and physiological 
changes indicative of stress or die from not adapted for new circumstances. Moreover, the free-ranged ducks 
was tread on the rice plant, and required a great deal of labor and time for captured the ducks after finishing 
the introducing.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ccustoming and imprinting of 
duckling on behavior patterns, body weight gain and yield of the rice plant in paddy fields. Three paddy 
plots were used as control (no imprinting and no contact with people), taming (imprinting and regular 
handling) and roughness (handling roughly and strike terror to ducks) plots. 
  Right after introducing the ducks into the paddy field, eating and moving behaviour of taming plot ducks 
tended to be longer time spend than that of other treatments. However, eating and moving time tended to be 
longer in the control than that of other two treatments on the 2 weeks after. Flighting distance was not 
showed in the free-ranging period taming plot, but the control plot was significantly (P〈 0.05) longer than the 
roughness plot. The captured time of free-ranged ducks tended to be shorter in the order of taming, control 
and roughness plots. Body weight gains was not significant. The number of rice plants damaged by 
free-ranging ducks in the taming plot were significantly (P〈 0.05) less than that in the control plot, but the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the rice plant were not differ among 3 treatment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imprinting or regular handling and related treatments of duckling was 
reducing badly damage of rice plants, captured time and labor of free-ranged ducks in paddy field, although 
the working behavior of ducks and yield ability of the rice plants were not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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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료로 사육규모가 대형화되어 축산과 작
물재배간에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는 낮아졌으
며, 축산 분뇨중에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와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발생원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연과 친화적
인 환경보전형 농업으로서 토양, 식물, 가축과
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면서 농약과 화
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쌀과 오리고
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오리농법이 널리 보급
되고 있다. 오리농법은 논에 방사한 오리가 논
에서 이용할 수 없는 자원으로 생각되는 다양
한 수생동물과 해충 및 잡초 등을 섭취함과 
동시에 오리 배설물은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이용되는 순환형을 근간으로 한 환경친화형의 
유기농법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리농법
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과 방사효과에 대해서
는 많은 실천농가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나, 
본 농법이 자원순환형의 친환경농법으로서 보
다 널리 확대되고 정착되려면 해결해야 될 과
제들이 남아 있다. 오리농법을 실천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오리에 대한 육추기술이
나 경험, 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해 새끼오리를 
그대로 논에 방사한 결과, 방사직후 오리가 물
과 외부온도와 같은 논환경에 적응하지 못하
고 그대로 폐사되거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Manda 등, 1993; 萬田, 
1994). 이 원인은 오리 육추시 물에 대한 적응
훈련의 유무가 크게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는데, 園田 등(1997)은 육추시 오리가 사
람으로부터 쾌적한 사육관리를 받지 못한 새
끼오리는 논 방사후 활동이 거의 없고 논안에
서의 유영행동이나 날개다듬기 행동도 관찰되
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육추시의 관리방법이 
오리의 발육과 행동에 크게 영향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특히 품종간에 차이는 있지만 오
리는 경계심이 높아서 외적이 출현시에 원형
으로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습성이 있다. 오리
의 이러한 행동습성으로 인해 벼가 짓밟혀 생
육이 중지되거나 성장이 저해되어 결과적으로 
수량이 감소되므로 오리농법을 실천하는 농가

에서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사람에 대한 가축의 반응과 기질은 품
종에 따라 다르고 또한 동일 품종내에서도 유
전적인 개체차이가 인정되고 있는데, 가축을 
다루거나 취급하는데 있어서 특정의 관리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고 생산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木陽과 谷田, 1999). 오
리에 있어서도 관리나 취급방법에 따라서는 
경계심이 더욱 강화되어 사람에게 쉽게 길들
여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며, 특히 오리
농법에서 이용하고 있는 오리의 관리가 미흡
하였을 때 벼를 밟아서 생육에 피해를 주며, 
방사종료 후 오리의 포획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新小 등, 1994; 高山, 1999). 이와 같은 원
인은 논 환경, 사료급여량 및 일상관리 등 여
러 가지 주변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
며, 특히 오리 육추시에 관리자의 행동이 주요
한 인자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려면 관리자가 오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
하여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이전의 연구에서 닭, 소, 
돼지 등의 가축은 사람과 정기적인 접촉을 통
하여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생
산성에서도 차이가 있으며(Hemsworth 등, 
1986; Gonyou 등, 1986; 木陽과 谷田, 1999), 
일상적인 관리에서도 사람의 가축에 대한 행
동으로 가축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
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木陽과 谷
田, 1999). 또한 이외에도 오리와 같은 가금류
에서는 부화 직후에 처음 느낀 대상물체가 자
신보다 크거나 움직이고 소리내는 것을 어미
로 인식하는 각인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습
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쉽게 길들일 수 있
을 뿐 아니라 일상관리도 매우 용이해질 것으
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오리농법에서 이용되고 있는 논
오리에 대하여 육추시 및 논 방사시의 관리적
인 측면에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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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새끼오리에 대한 각인학습과 일상관리에 
있어서 순치방법이 논 방사후 오리의 행동유
형과 벼 수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공시동물

  시험은 2001년 5월부터 10월까지 가고시마
대학 농학부 부속농장내 시험논(6a)에서 수행
하였으며, 공시동물은 중국계 재래종의 새끼오
리 45수를 이용하였다. 시험구는 관리자에 의
해 각인학습과 온순하게 관리 받은 순치구, 관
리자에 의해 거칠고 난폭하게 관리 받은 조폭
구 및 사료급여 외에는 관리자와의 접촉경험
이 없는 대조구의 3 시험구로 구분하였다. 오
리방사는 2주령의 중국계 재래종 어린오리를 
벼 이앙후 12일째인 동년 7월 8일에 각 시험
구당 6수씩 논 방사하여 8월 26일의 출수기에 
방사 종료하였다. 방사기간중의 오리사료는 육
계용 배합사료(ME ; 2,800kcal/kg, CP ; 16.0%)
를 이용해 舍飼 1일 사료섭취량의 70%에 상
당하는 양을 매일 오전 8시에 1일 1회 급여하
였다. 

2. 벼 재배방법

  벼 품종은 Japonica 종의 히노히카리를 공시
하였고, 재식밀도는 30cm×22cm(15.2주/m2)로 
하였다. 벼 이앙시 1주당 본수는 4개로 하여 
30일 모를 6월 26일에 손 모내기 하였다. 또한 
시험전기간에 걸쳐 제초제, 살충제 등의 농약
과 화학비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3. 오리 순치방법

  논 방사전 오리 순치방법에 있어서 순치구
의 오리에 대해서는 출생직후 관리자의 목소
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줌과 동시에 관리

자를 어미로 인식시키는 각인학습과 직접 손
에서 먹이를 급여하고 온순하게 쓰다듬어 주
는 정기적인 관리를 1일 2회 30분씩 2주간 실
시하였다. 조폭구 오리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
각적․청각적인 자극을 차단하고 사방이 둘러
싸인 좁은 공간에서 1일 2회 큰 목소리로 소
리치며 10분간 긴 막대기를 이용해 거칠고 난
폭하게 위협하는 관리를 행하였다. 반면, 논 
방사후에 있어서는 순치구의 오리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손에서 직접 먹이를 급여하였고, 조
폭구의 오리는 사료급여 외에는 관리자와 어
떠한 접촉경험도 부여하지 않았다. 대조구의 
오리에 대해서는 논 방사전과 방사후 모두 사
육장 청소 및 사료급여 외에는 각인학습과 접
촉경험을 전혀 갖지 않았다.

4.  조사항목

  (1) 오리의 행동관찰

  방사후 물과 논환경에 대한 오리의 적응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사 직후에서 2시간 동
안 8mm Video(CCD-TRV92, Sony, Japan)를 이
용하여 연속 촬영한 후 1분간격의 점관찰법에 
의해 논과 휴식장에서 오리의 채식행동, 이동
행동, 휴식행동 및 날개다듬기 행동 등으로 분
류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채식행동과 이동행동
의 합계를 노동행동(高山, 1999)로 하고 오리
의 제초 및 해충방제능력과 중경탁수효과의 
지표로 이용하였으며, 오리의 우모상태에 대해
서는 육안관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사 2주
후의 오리행동에 대해서는 주간 6시간(7:00∼
10:00, 16:00∼19:00) 동안 각 시험구로부터 3
마리를 무작위로 선발하여 1분 간격의 점관찰
법으로 오리의 채식행동, 이동행동, 휴식행동, 
날개다듬기 행동 및 노동행동으로 분류하여 
육안 관찰하였다.

  (2) 도피 반응거리

  사람에 대한 도피반응 거리는 각 시험구의 
오리가 휴식장에서 체류하고 있는 동안 관리
자가 0.3m/초 정도의 보행속도로 접근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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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오리가 무리에서 도피한 시점으로부터 오
리와 관리자와의 거리로 나타내었으며, 측정은 
논 방사후 3, 5 및 7주령의 3회에 걸쳐 실시하
였다.

  (3) 포획시간

  간이 휴식장에 사료를 급여하고 오리가 섭
취하고 있는 동안 베니어판을 이용해 논과 휴
식장 사이의 출입구를 완전 봉쇄한 후 오리를 
모두 포획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논 방사후 4, 
6, 8 및 9주령의 총 4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4) 증체량

  논 방사후 오리의 체중은 오전 사료급여전 
동일시간대에 2주 간격으로 1회 측정하였다.

  (5) 벼 결주발생율

  오리 방사종료후 각 시험구에서 발생한 벼 
포기수에 대한 결주의 유무를 조사하여 전체 
포기수에 대한 결주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6) 벼 수량조사

  수량조사는 출수후 40일에 각 시험구로부터 
벼 10포기씩을 완전무작위로 채취한 후 수분
함량이 약 15% 이하가 될 때까지 비닐하우스
에서 건조한 후 수량과 수량구성요소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5. 통계 분석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결주발생율
은 χ2 검정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결과들에 대
해서는 t-test로 처리 평균간의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榎, 1994).

Ⅲ. 결과 및 고찰

1. 오리의 행동유형

  오리의 순치방법이 논 방사직후 2시간 동안 

오리의 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Fig. 1에 나
타내었다. 논에서 처리구별 휴시시간은 대조구
에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순치구, 조폭구
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휴식장에서 휴식과 채
식시간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노동시간은 
순치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며, 조폭구에서 가장 짧게 나타났다. 휴
식장에서 날개다듬기 행동은 다른 두 처리구
에 비하여 순치구에서 현저하였고, 조폭구는 
대조구 및 순치구와 비교해 휴식과 채식행동
에서 유의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Gross와 
Siegel(1982)은 사람에게 온순한 순치를 받아온 
닭의 병아리는 그렇지 않은 병아리에 비해 환
경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고 보고하
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다른 두 시험구에 비해 
순치구에서 논에서의 활동이 현저하게 많았던 
것이 인정되어 오리도 온순한 순치에 의해 새
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물놀이 경험이 있는 오리는 
날개다듬기나 날개털기 행동이 활발하여 깃털
에 묻어있는 물을 떨어내고, 부리를 이용해 미
선(尾腺)에서 분비되는 지방을 우모에 바른다
(高山 등, 1999). 순치구 오리의 우모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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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건조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두 처리구에 비해 순치구에서 날개다듬
기 행동이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또한 오리에 대한 온순한 순치가 물에 대
한 적응능력을 빠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우모
의 방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 육추시에 새끼오리에 대한 온
순한 순치는 논 방사 직후의 오리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적응
성이나 순응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명확한 해명
을 위해서는 추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Fig. 2에는 논 방사 2주후의 주간 6시간(7:0
0∼10:00, 16:00∼19:00) 동안 육안 관찰한 오
리의 행동유형을 나타내었다. 순치구의 오리는 
다른 두 처리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휴식장에
서의 휴식, 채식 및 날개다듬기 행동이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오후 5시∼6시 사이에 
논에서 채식과 이동행동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조폭구는 순치구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
으나 논에서 활동시간이 매우 짧아지는 경향
을 보였으며, 대조구는 순치구와 조폭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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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체적으로 논에서 채식과 이동행동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6시∼7시 사
이에는 논에서 활동보다 휴식장에서의 휴식
과 날개다듬기 행동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논에서 이동행동은 대조구에 비하여 순치구
와 조폭구에서 많았으며, 채식행동은 대조구
와 순치구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조
폭구에서는 앞의 두 처리구에 비하여 통계적
으로 적게 나타났다. 노동행동은 대조구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치구, 조폭구의 순
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식장에서의 휴식행동
은 조폭구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치
구, 대조구의 순이었으며, 이동과 채식행동은 
다른 두 처리구에 비해 순치구에서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대조구의 오리는 논에서의 노동행
동이 많았던 반면에 조폭구의 오리는 휴식장
에서 체류시간이 길었고, 순치구의 오리는 그 
중간의 행동양상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야
생오리는 낮에 안전한 수면에서 휴식을 취하
고, 밤에는 논이나 습지, 호수 등지에서 왕성
한 채식활동을 하는 야행성 동물로 알려져 있
다(高野, 1990). 萬田 등(1993)은 논 방사오리
에 대한 24시간 행동조사에서 오리가 주로 한
밤중부터 이른 새벽에 걸쳐 논에서 활발한 채
식행동을 보여 야생오리와 비슷한 야행습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조폭구와 순치구의 오리에서 휴식장내 체류시
간이 긴 원인은 논에서 야간활동이 많아 상대
적으로 주간활동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반면 대조구는 주간에도 논에서 활발한 
활동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도
피 반응거리(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
른 두 처리구에 비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던 점과 행동 관찰자를 경
계하여 휴식장에서 체류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한 처리구간의 
명확한 행동평가를 위해서는 24시간의 행동
관찰 등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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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리의 도피반응거리, 포획시간 및 증체량 

  사람에 대한 오리의 도피반응거리는 Fig. 3
에 나타내었다. 도피 반응거리는 오리가 사람
을 인식하고 회피한 지점에서 사람과의 거리
로 측정하였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
치구에서는 사람이 접근하여도 회피하는 개체
가 없었지만, 조폭구보다 대조구에서는 순치구
에 비하여 사람이 접근시에 회피하는 개체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순치구에서 
도피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육추시의 온
순한 관리방법과 논 방사후의 사료급여방법 
등 새끼오리에 대한 각인학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Jones(1993)는 동물입장에서 불쾌
한 관리를 받았더라도 사람과의 접촉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 오히려 사람에 대한 도피반
응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대조구의 오리가 조폭구의 오리보다도 사람에 
대한 도피반응이 높은 원인은 육추시에 관리
자로부터 받은 거칠고 난폭한 관리와 접촉경
험이 오히려 사람에게 순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대조구는 육추시에 시각, 청각
적인 자극이 차단되었으며, 사료급여, 급수 
및 청소시간에만 사람과의 접촉이 있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오리 등의 수금가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육계에서 사람에 대한 도
피반응거리가 긴 개체일수록 사료효율이 떨어
지며, 산란계에서는 도피거리와 산란율과는 아
무런 상관이 없으나 사람과의 접촉경험이 많을
수록 산란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emsworth와 Barnett, 1987; Jones, 1994). 이상
과 같이, 오리에서도 사람과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에 대한 도피반응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오리에게 
불쾌하다고 예상되는 순치방법이나 처리일지
라도 이러한 처리가 사람에게 순화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4에는 오리 순치방법이 논 방사종료 후 
오리 포획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나타내었다. 
순치구의 오리는 사람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휴식장에서 자유롭게 채식하는 동안 매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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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포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폭구 및 
대조구의 오리는 휴식장에서 채식하고 있는 
동안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빈번하였고, 포
획시에는 논으로 도피하려는 개체가 많아 포
획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처리구
별 포획시간은 순치구가 약 2분 40초로 가장 
짧았으며, 조폭구와 대조구에서는 각각 7분 및 
5분 30초 가량 소요되었다. 古野(1997)는 오리 
휴식장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사료를 급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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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오리가 사람에게 쉽게 순화되어 방사 종료
후 오리포획이 용이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리의 순치방법에 의해 포획시간이 크
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
로 각인학습이나 순치방법에 의해 얼마든지 
오리를 사람에게 쉽게 길들일 수 있고 또한 
포획시간도 충분히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논 방사기간동안 오리의 체중변화에 대해서
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방사후 8주령까지 증
체는 처리구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였지만, 8주
령부터 방사 종료시까지 대조구에서 다른 처
리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高山 등(1999)
은 2주령에서 12주령까지 논 방사한 오리의 
체중에서 방사 후 10주령까지 계속해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는 거의 증가없
이 일정한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다. 본 시험에
서 방사 종료시 오리의 성숙체중이 약 1.6kg 
내외로 나타났지만, 오리에 대한 각인학습과 
순치방법에 의한 체중의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Hemsworth 등(1989)은 본 시험의 공시
동물과는 다른 돼지에서 관리자로부터 온순하
게 관리 받은 돼지는 그렇지 않은 돼지에 비
하여 일당 증체량이 증가하고, 무처리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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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의 성적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리
에서는 상기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각인학습이나 순치방법 및 사료급
여 등의 사육관리방법과 개체간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벼 결주율 및 수량성

  오리에 대한 순치방법이 벼 결주발생에 미
치는 영향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결주발생
율은 대조구에 비하여 순치구에서 유의적으로 
적었고, 순치구와 조폭구의 사이에서는 큰 차
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순치구에서 결주발생이 
적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도피반응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조구의 오리는 경계심이 
빈번하였고, 그 결과 도피행동의 증가로 인해 
벼를 많이 짓밟거나 쓰러뜨린데 반해, 순치구
는 결주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계
심이나 도피행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또한 오리의 행동유형(Fig. 2)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초기에 있어서 다른 두 
처리구에 비해 대조구의 오리는 논의 어느 한
곳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결과 오리가 무리로 체류하고 
있던 곳의 벼가 집중적으로 많이 결주된 것도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萬田 등(1993)은 오리
를 논 방사한 결과에서 벼의 결주발생율이 
4.5%를 나타내어 본 시험의 결과와 다소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오리의 수용밀도, 방
사기간, 품종 등에 의한 방사기술과 재식밀도, 
이식본수, 모 이앙시기 등의 벼 재배조건 및 
Table 1. Effect of regular handing and imprin-

ting to duck on the percentage of 
vacant hill of the rice plants

Percentage of vacant hill(%)

Taming plot
Roughess plot
Control plot

0.20a

0.33a

0.63b

a,b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
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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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환경(기온, 수온, 수심, 토양성질 등)의 차
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오리 방사시 
결주발생은 주로 오리 간이휴식장 부근과 논 
가장자리에서 많이 발생하며, 결주 원인은 오
리 방사초기에 있어서 벼 생육에 비해 방사오
리가 너무 크거나 또는 논내 잡초 및 해충 등
의 감소로 인한 벼의 식해가 대부분이라고 고
찰하고 있다.
  오리의 순치방법이 벼 수량성에 미치는 영
향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10a당 정조 수량 
및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 처리구간에 다소 수
치적인 차이는 보였지만, 통계적인 차이는 인
정되지 않았다. 특히 방사직후 및 방사 2주후 
오리의 행동양상에서 노동행동이 조폭구에 비
해 순치구와 대조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던 
결과와는 달리 벼 수량성은 오리 순치방법에 
크게 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dar 등
(1996)과 高山 등(1999)은 본 시험의 결과와는 
달리 중국계재래종, 인디안러너 및 교잡종(카
키캄벨×야생오리) 등 서로 다른 품종을 논 방
사하여 품종간 능력 비교한 결과에서 노동시
간이 가장 길었던 중국계재래종 방사구에서 
벼 수량성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본 시험에서 오리 순치방법에 따른 노동시
간의 차이가 벼 수량성에는 거의 영향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오리가 야간에
도 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萬田, 1993; 高山, 1999) 있어 이에 대한 명
확한 해명은 주야 24시간의 정확한 행동조사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園田 등
(1997)
은 무처리구에 비해 관리자에게 거칠고 난폭

하게 관리 받은 오리 방사구에서 벼의 분얼수
가 적고, 초장도 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시
험에서는 조폭처리에 따른 벼 생육과 수량성
의 큰 변화를 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조폭구
에 부여한 순치방법이나 처리가 논에서 오리
활동에 크게 영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
된다.
  이상에서, 오리 육추시 및 논 방사 후에 있
어서 각인학습과 온순한 관리에 의해 벼의 결
주발생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오리가 사람에
게 순화되어 포획노력이 현저하게 경감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논에서 오리의 일 능력
과 벼 수량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시험의 결과로부터 
논 방사오리는 육추시에 사람과 어떤 접촉경
험을 갖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특정 관리방법
에 의해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공포감은 
얼마든지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었
다. 앞으로 오리를 포함하여 가축을 다루는데 
있어서 사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사육관
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오
리농법에서 오리 및 벼의 생산성 향상으로 충
분히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Ⅳ. 요    약

  오리농법에 있어서 논 방사 직후의 새끼오
리는 물을 포함한 논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하거나 사람에 대한 도피행동에 
의해 벼를 밟아 넘어뜨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또한 방사종료 후 오리포획에 있어
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 본 

Table 2. Effect of regular handling and imprinting to duck on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the rice plants

Number of panicle
(no./hill)

Number of spikelet
(no./panicle)

Percentage of 
ripened grain (%)

Weight of 
1000 grains(g)

Rough rice yield
(kg/10a)

Taming plot
Roughness plot
Control plot

26.8 ± 1.8
28.4 ± 1.6
28.5 ± 3.1

92.9 ± 6.2
90.0 ± 3.8
88.7 ± 5.4

71.0 ± 2.7
70.8 ± 3.0
70.0 ± 3.0

25.9 ± 0.3
25.8 ± 0.4
25.7 ± 0.4

695.7 ± 79.9
707.7 ± 58.8
714.2 ± 95.1

Means ± standard deviation(n=10).



Goh et al. ; Effects of Duckling Training in Paddy Fields

－   －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오리 육추시 특
정의 사육관리를 통한 행동학적 측면에서 해
결하고자, 논 방사할 오리에 대해 각인학습과 
길들이기 등 온순한 관리를 행한 순치구, 거칠
고 난폭하게 관리하면서 공포심을 부여한 조
폭구 및 각인학습이나 길들이기, 공포심 등 사
람과의 접촉경험이 거의 없는 대조구의 3 처
리구로 구분하고, 오리의 행동유형, 성장 및 
벼 수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오리의 행동유형에 있어서 논 방사직후의 
채식과 이동행동은 조폭구 및 대조구에 비해 
순치구에서 가장 많았고, 방사 2주 후의 채식
과 이동행동에서는 순치구 및 조폭구보다 대
조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사람에 
대한 도피반응거리에 있어서는 순치구에서 전
혀 도피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조폭구보다 대
조구에서 유의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오리 포
획시간은 순치구에서 가장 짧았고, 다음으로 
대조구, 조폭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오리 순
치방법에 따른 증체량에서는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벼 결주발생율은 대조구에 비
해 순치구에서 유의적으로 적었고, 수량성에 
대해서는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
지 않았다.
  이상의 시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리 육추
시 및 논 방사시의 각인학습과 온순한 관리는 
벼의 결주 발생을 경감시키고, 오리가 사람에
게 쉽게 순화되어 포획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과 노력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논에서 오리의 노동행동과 벼 수
량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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