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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fields a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of anthropogenic methane (CH4) emissions. 

Drainage of the flooded soils can reduce CH4 substantially, but rice yields can be variable depending on soil 

drainage. Therefore, to reduce this variability, water management effects on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in paddy fields of countries similar to Korea. Here, we selected 161 observations 

of water management and 174 observations of rice yields from 28 articles and conducted a regional-scale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water management practices on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in paddy fiel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water management practices in East Asian paddy fields reduced 

methane by 60.5%. Water management practices in paddy fields decreased rice yield by 5.8%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The water management practices of the paddy fields with a high CH4 emission reduction effect 

and no impact on rice yields were alternating wet and dry (AWD), flooding-drainage-reflooding (FDF), and 

moist irrigation (MI) practic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above three practices can be applie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edict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generated by water 

management practices in East Asian rice paddies in the future an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unique coefficients.

Keywords: Alternating wet and dry, CH4 emission, Flooding-drainage-reflooding, Moist irrigation

(A) CH4 emissions (B) Rice yields

A response ratio of CH4 emissions (A) and rice yields (B) by water managem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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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산업혁명 이후,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O2) 농도는 410 ppm (+47%)으로 증가하였고, 메탄

이 (methane, CH4) 1,866 ppb (+156%), 아산화질소가 (nitrous oxide, N2O) 332 ppb (+23%)까지 증가하였다 (IPCC, 

2021). 농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5.2 - 5.8 Gt CO2 eq. yr-1로 추정되며, 전체 배출량의 10 - 12%에 해당한

다 (Smith et al., 2014). 이중 벼 재배 부문의 세계 기준 배출량은 2030년까지 756 Mt CO2 eq. yr-1로 증가할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USEPA, 2013).

벼 재배 부문은 CH4 배출의 주요 배출원으로 장내발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전 세계 인위적 농업 배출량의 

22%를 차지한다 (Smartt et al., 2016; Liu et al., 2019b). CH4의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 GWP)는 

CO2에 비해 28배에 이르러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IPCC, 2014). 논은 CH4의 주요 인공 공급원 중 하

나로 간주되며, 산화 ‧ 환원 조건에 따라 N2O 배출에도 기여한다 (Wang et al., 2013; IPCC, 2014). 이러한 이유로 최

근의 많은 연구는 쌀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관리 방법개발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Jiang et al., 2019; Liu et al., 2019b).

쌀 (Oryza sativa L.)은 아시아에서 소비하는 주식 작물 중 하나로써, 전 세계 인구 50% 이상이 필요로 한다 

(Chaudhary et al., 2017).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는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며, 이 중 동아시아 국가가 33.6%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Papademetriou et al., 2000). Ito et al. (2022)은 

동아시아권 논에서 CH4 배출량의 약 26%인 15.8 Tg CH4 y
-1를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쌀 생산을 위한 비료 사

용은 토양의 비옥도와 농작물 수확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N2O 배출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Liu et al. 2019b; Wu 

et al. 2019a). 농작물 생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료 사용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CH4과 N2O 배출 증

가 또한 피할 수 없다 (Xia et al., 2017; Wu et al., 2019a). 따라서, 동아시아지역의 높은 작물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온

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Lee et al., 2023).

논에서 물 관리를 통해 CH4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가장 경제적이며, CH4 배출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Yagi et al., 2020; Qian et al., 2022). 논물 관리는 혐기 조건을 호기 조건으로 변경하는 활동으

로 호기성 환경에서 합성된 CH4 영양균 (methanotrophic bacteria)이 CH4 생성 고세균 (methanogenic archaea)의 활

동을 제한하고, 토양 산화 환원 전위 (Eh)를 증가시켜 CH4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Rahman et al., 2013; Sha 

et al., 2022). 논물 관리 방식에는 중간낙수 (Wu et al., 2019b; He et al., 2022), 간헐적 관개 (Nishimura et al., 2020; 

Qian et al., 2022), 습윤 관개 (Wei et al., 2019; Zhang et al., 2019), 천수답 (Wu et al., 2019b; Zhang et al., 2021)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논물 관리 관행의 효과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타분석하거나 (Jiang 

et al., 2019; Liu et al., 2019b),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 (Yagi et al., 2020). 하지

만, 동일한 논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토양 조건 및 영농방식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경향과 그 양이 달라지고 

(Ahn et al., 2014; Liu et al., 2019a),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 장마 기후로 인한 CH4 배출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Ito et 

al., 2022). 그동안 논물 관리에 관한 온실가스 완화 효과 및 쌀 생산량을 개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어왔다 (Camargo et al., 2018; Bui et al., 2022). 그러나 동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논물 관리에 대한 CH4 배출 

완화 효과와 쌀 수확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 논에서 물 관리 방식에 따

른 CH4 배출량과 쌀 수확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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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지역의 논물 관리가 CH4 배출량 및 쌀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 논에서 CH4 배출량 및 쌀 수확량에 대한 논물 관리의 효과를 종합 분석하고, (2) 논물 관리 

시 세부 조건별 CH4 배출량과 쌀 수확량의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논물 관리를 통한 온실가

스 감축 효과 확인이 가능하고, 향후 국가배출계수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terials and Methods

문헌 검색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Google Scholar, ScienceDirect, SCOPUS, KCI (Korea Citation 

Index)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201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발표된 연구논문을 수집하였다. 연구 성격에 맞게 국내 연

구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검색 키워드는 “Water management”, “Mid-season drainage”, “Drainage”, “Irriga-

tion”, “Methane”, “CH4”, “Greenhouse gas”, “Agricultural land”, “Cropland”, “Paddy fields”, “Rice paddy”를 사

용하였다. 연구 선정은 다음과 같이 a) 적어도 하나 이상의 대조군과 처리군 비교를 통한 실험 연구, b) 논물 관리 방법

을 제시한 연구, c) 국가 및 기후대를 제시한 연구, d) 표준편차 또는 표준오차를 제시한 연구, e)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제시한 연구로써,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연구들만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은 표에서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림으로 제시된 배출량 및 표준편차 데이터의 경우 Plot Digitizer (ver. 2.6.9) 소프트

웨어를 실행하여 최종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각 연구 문헌에서 제시한 누적 CH4 배출량 값을 추출하였으며, 각기 다

른 단위들은 kg ha-1로 변환하였다. 물 관리 관행이 CH4 배출량과 쌀 수확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8개 연

구의 161개 (CH4 배출량), 174개 (쌀 수확량) 쌍의 관측치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각종 데이터를 범주화 하였다 (Gu et al., 2022). 실

험 유형은 Field, Pot로 구분하였고, 경작 방식은 Single, Rotation, Double로 구분하였으며, 실험기간 (day)은 ≤110, 

≤120, ≤130, >130로 구분하였다 (Zhang et al., 2020). 논물 관리 방식은 유효분얼기에 물을 얕게 관수하고 무효분

얼기부터 간헐적으로 관개 및 배수를 교차하는 AWD (alternating wet and dry), 무효분얼기 일시적으로 1 - 2주간 배수

하는 FDF (flooding-drainage-reflooding), 무효분얼기에 배수 후 재담수하고 간헐적 관개 및 배수를 교차하는 FDFM 

(flooding-drainage-reflooding-moist), 이랑과 고랑을 두고 고랑에만 상시담수하는 FWI (furrow wetting irrigation), 

Table 1. Factors categorized as predictive variables in this meta-analysis.

Factor Specific conditions Levels

Experimental

conditions

Type of experiment

Cropping system

Seeding method

Duration (days)

Number of drainage

Drainage period (days)

Field; pot

Single; rotation; double

Direct seeding; transplanting

≤110; ≤120; ≤130; >130

≤1, ≤5, >5

≤10, >10

Fertilizer

conditions

Fertilizer types

Fertilizer rate (kg N ha-1)

Number of fertilizer input

Compound; Mixed; Urea

≤150; ≤300; ≤500; >500

≤1, ≤2, ≤3, >3

Soil

properties

Soil pH

Soil C/N

Soil texture

≤6.5 (acidic); 6.6 - 7.3 (neutral); >7.3 (alkaline)

≤10; >10

Fine; medium; coa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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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분얼기에 얕게 대고 무효분얼기부터 지하 15 cm 지점의 토양수분포텐셜이 -10 kPa 이하일 때만 지표면까지 관

수하는 MI (moist irrigation), 강우로만 관개를 실시하는 RF (rainfall)로 구분하였다 (Gu et al., 2022). 비료 유형은 

Compound, Mixed, Urea로 구분하고, 비료 투입량 (kg ha-1)은 ≤150, ≤300, ≤500, >500으로 구분하였다. 비료 투

입 횟수는 ≤1, ≤2, ≤3, >3으로 구분하였다. 배수 횟수는 ≤1, ≤5, >5로 구분하고, 배수 기간 (day)은 ≤10, >10으로 

구분하였다. 토양 pH는 ≤6.5 (acidic), 6.6 - 7.3 (neutral), >7.3 (alkaline)으로 구분하였고, 토양 C/N은 ≤10, >10으

로 구분하였다 (Soil Survey Staff, 1999). 토성은 Fine (silt clay, clay, sandy clay), Medium (loam, clay loam, silt, 

silty clay loam, silt loam), Coarse (sandy clay loam, sandy loam, loamy sand)로 구분하였다 (Soil Survey Staff, 

1999) (Table 1).

메타분석 이 연구에서 각기 다른 개별 연구들의 표준화를 위해 반응비율 (response ratio)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

은 효과 크기를 계산하였다 (Hedges et al., 1999).

Ln(RR) = ln(Xt/Xc) = ln(Xt) − ln(Xc) (Eq. 1)

여기서, Xt는 물 관리를 실시한 실험 처리구의 값을 의미하고, Xc는 대조구의 값을 의미한다. 만약,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SD)가 아닌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만 제시된 경우, SD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이용하여 변환하

였다.

SD = SE (Eq. 2)

여기서, N은 반복수를 나타내며,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95% CI = Ln(RR) ± 1.96S(Ln(RR)) (Eq. 3)

개별 효과크기 및 평균 효과크기의 계산은 R 소프트웨어에서 “metafor” 패키지 (Viechtbauer, 2010)의 “ROM” 함

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의 평균 효과 크기를 분석했으며,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은 실험구와 대조구 간의 CH4 배출량 및 쌀 수확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계산되었다 (Zhang et al., 2020).

반응비율로 도출된 효과 크기는 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백분율로 변환하였다 (Das et al., 2022).

% Change = (eLn(RR) − 1) × 100% (Eq. 4)

Results

CH4 배출량과 쌀 수확량에 관한 물 관리 기술의 효과 상시담수와 비교하여 논물 관리를 실시했을 때, CH4 

배출량을 -60.5% (n = 161)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F가 -79.6% (n = 18)로 CH4 배출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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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DF가 -40.5% (n = 18)로 논물 관리 방식 중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물 관리에 따른 쌀 수확량 관련 효과 분석에서 전체 평균값이 -5.8% (n = 1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적인 측면에서 RF, FDF, FWI는 쌀 수확량을 -18.9% (n = 24), -8.6% (n = 

21), -6.8% (n = 3)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A) CH4 emissions (B) Rice yields

Fig. 1. A response ratio of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by water management types.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sample size and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The squares in color in the figure caption are an 

overall average value on properties. AWD, alternating wet and dry; FDF, flooding-drainage-reflooding; FDFM, flooding- 

drainage-reflooding-moist; FWI, furrow wetting irrigation; MI, moist irrigation; RF, rainfall.

실험 조건에 따른 CH4 배출 및 쌀 수확량 실험 조건에 따른 CH4 감축 효과는 -50.8% (n = 966)로 분석되

었다. 단일 벼 재배 시 CH4 감축 효과가 -63.9% (n =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모작이 -33.6% (n = 30), 윤작 재

배 시 -15.6% (n = 12)로 효과가 가장 낮았다. 재배 기간이 증가할수록 CH4 감축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 CH4 emissions (B) Rice yields

Fig. 2. A response ratio of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by experimental conditions.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sample size and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The squares in color in the figure caption are an 

overall average value 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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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종에 있어서 직파는 CH4 배출 감축 효과가 -66% (n = 48)로 나타났고, 이앙은 -48.3% (n = 113)로 분석되었다. 배

수 횟수에 따른 CH4 배출 관련 효과는 ≤5에서 -60.5% (n = 27)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에서 

-40.5% (n = 18)로 가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 기간은 >10일 때 -52.8% (n = 132)의 CH4 감축 효과가 있

었으며, ≤10에서 -40% (n = 29)의 CH4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에 따른 쌀 수확량은 -3% (n = 966)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 실험에서 6.2% (n = 21) 

증가하였고, 필드 실험에서는 -4.9% (n = 1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 횟수가 >5에서 -3.9% (n = 116)로 쌀 

수확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배수 기간이 ≤10에서 -5.8% (n = 29)로 >10 (-3.9%, n = 132)에 비해 쌀 수확량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비료 조건에 따른 CH4 배출 및 쌀 수확량 비료 조건에 따라 CH4 배출량이 -54.2% (n = 433) 유의미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소 비료 투입 시 -57.3% (n = 78)로 CH4 배출 감축 효과가 가장 높았으나, 복합 (-46.7%, 

n = 42) 및 혼합비료 (-46.7%, n = 32)와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 투입량에 따른 CH4 배출 효과에

서 >500에서 -60.1% (n = 24)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료 투입 횟수에 따른 

CH4 배출 효과에서는 3회 이상 나눠서 투입하는 것이 -78.6% (n = 6)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비료 조건에 따른 쌀 수확량의 경우 -2% (n = 46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비료 조건에 따른 쌀 수확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료 투입 횟수가 ≤2에서 16.2% (n =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A) CH4 emissions (B) Rice yields

Fig. 3. A response ratio of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by fertilizer conditions.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sample size and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The squares in color in the figure caption are an overall 

average value on properties.

토양 특성에 따른 CH4 배출 및 쌀 수확량 토양 특성에 따라 CH4 배출량이 -54.2% (n = 281)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pH가 >7.3인 알칼리성 토양에서 -53.2% (n = 18)로 CH4 감축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pH 

≤6.5인 산성 토양에서 -5.8% (n = 18)로 CH4 감축 효과가 가장 낮았다. C/N 비율이 >10에서 -60.5% (n = 48)로 CH4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토성이 점토 계열로 갈수록 CH4 감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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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쌀 수확량이 -4.9% (n = 366)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pH가 산성과 중성토양에서 

-6.8% (n = 24), -7.7% (n = 48)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C/N 비율이 ≤10에서 -3.9% (n = 102), 토성은 사토 계

열에서 쌀 수확량이 -15.6% (n =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A) CH4 emissions (B) Rice yields

Fig. 4. A response ratio of CH4 emissions and rice yields by soil properties.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sample 

size and error bars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The squares in color in the figure caption are an overall average 

value on properties.

Discussion

CH4 배출량 CH4는 혐기성 조건에서 유기물 분해의 최종 생성물이며, 가수분해 및 발효성 박테리아 (fermenta-

tive bacteria)와 CH4 생성 고세균 (methanogenic archaea)으로 구성된 복합 미생물 군집에 의해 생성된다 (Conrad et 

al., 2012; Ji et al., 2022). 물 관리 관행은 토양 산소 가용성을 변경하여 CH4 생산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과정에 영향

을 줄 수 있다 (Jiang et al., 2019). 이번 연구에서 논물 관리를 통해 CH4 배출을 약 60.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Gu et al. (2022)의 연구 결과인 77.3%보다는 낮았지만, 타 연구의 결과인 50.3 - 52.0%보다 높고 

(Jiang et al., 2019; Liu et al., 2019b), 동남아시아 단위의 메타분석 결과인 35%보다도 높았다 (Yagi et al., 2020). 

Kim et al. (2012)은 강원도에서 물 관리에 따른 메탄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중간낙수를 실시한 경우 약 48.1%, SRI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기술을 적용했을 때 약 76.8% 메탄 배출량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간낙수와 유사한 FDF 기술이 40.5%였고, SRI 기술과 유사한 MI 기술이 61.3%인 것을 감안할 때, 절대적인 수치

는 차이가 있지만, 경향성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천수답에 해당하는 RF 기술의 메탄 감축 효

과가 79.6%인 것을 감안하면 SRI 기술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시담수 또는 간단관개 모두 

CH4 배출은 활착기에서 분얼기에 이르는 단계에 집중되어 생육기 전체 CH4 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한다 (Wang et 

al., 2020; Gu et al., 2022). 상시담수와 비교하여 분얼기 동안의 물 관리는 CH4 생성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쳐 CH4 배

출을 억제할 수 있다 (Li et al., 2018; Wang et al., 2020).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물 관리 방법 중 분얼기부터 수확기까

지 거의 관수를 하지 않는 RF가 79.6%의 CH4를 감축하였고, MI (61.3%)는 그다음으로 감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 AWD는 습윤과 건조를 반복하는 기술로써, MI와 유사하지만, 최대 수위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4 - 6 

cm라는 점과 일부 연구에서 중간낙수 이후 시행하였기 때문에 FDFM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생육 단계별 최적의 관개용수량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관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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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분얼 단계에서 논의 높은 수위는 CH4 생성 고세균이 CH4를 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Wang et al., 2020). 본 연

구에서 관행 처리구 기준으로 재배 기간이 ≤110의 CH4 배출 저감 효과는 36.2%, >130은 69.3%로 재배 일수가 늘어

남에 따라 CH4 배출감축 효과는 증가하였다 (Fig. 2). 이는 재배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물 관리 기간 또한 증가하면서 

CH4 배출 저감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재배 기간 중 단일배수 (≤1) 및 다중배수 (≥2)에 대한 IPCC 

기본값은 40%와 48%이다 (IPCC, 2006). 이 연구에서 단일배수의 경우 40.5%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중배수 (≤

5)의 경우 60.5%로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Jiang et al. (2019)의 단일배수 33.3%보다 높고, 다중배수 73%보

다는 낮았다. 현재 단일 및 다중배수 이벤트에 대한 IPCC 기본값은 0.6과 0.52인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지

역의 단일배수는 현재의 기본값을 유지하되 다중배수의 경우 변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료는 CH4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일반적으로 시비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비한 토양의 

CH4 배출량이 증가한다 (Wang et al., 2020). Gu et al. (2022)은 33.0%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단일 벼 재배 시 이모작 혹은 윤작에 비해 투입되는 비료의 양이 적기 때문에 -63.9%로 CH4 감축 효과가 가장 높았

고, 윤작을 하는 연구에선 -15.6%로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시담수인 관

행 처리구와 물 관리를 실시한 처리구 간의 동일한 양의 비료 투입으로 투입량에 따른 CH4 배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Liu et al. (2019b)와 Lee et al. (202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비료 투

입 횟수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나눠서 투입하는 경우 -78.6%로 CH4 감축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양의 질소 비료를 일시에 투입하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여 대기 중 혹은 지하 등의 유출에 기인

한다 (Dong et al., 2017; Nie et al., 2019). 따라서, 작물생육에 최적의 비료 투입량도 중요하지만, 분시횟수도 CH4 감

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쌀 수확량 상시담수는 논에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분 증발과 지표 및 지하 유출로 인한 수자원 낭비의 

원인이 된다 (Nie et al., 2019). 반면, 논물 관리는 논에서 발생하는 관개수 및 질소 비료의 손실을 줄이고 불필요한 수

질오염을 줄일 수 있다 (Dong et al., 2017). 이러한 이유로 여러 물 관리 관련 연구의 쌀 수확량 자료에 따르면 논물 관

리는 쌀 수확량을 약 2.4%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Gu et al., 2022). Nie et al. (2019) 보고에서 논물 관리가 쌀 

수확량을 5.5 - 27%까지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Zhang et al. (2021) 연구도 쌀 수확량을 24% 증가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논물 관리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 역시 위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쌀 수확

량이 28%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Yagi et al., 2020).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물 관리를 통한 쌀 수확량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ig. 1). 이는 Yang et al. (2018)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논물 관리가 올바르게 실시될 경

우, 쌀의 수확량 감소 없이 관개수 사용량을 38%까지 줄일 수 있지만 (Lampayan et al., 2015), 논물 관리가 잘 되지 못

했을 시 심각한 가뭄 스트레스는 쌀 수확량을 22%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Lampayan et al., 2015; Zhang et al., 2021).

벼 재배에서 이앙 후 2주간은 물 부족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며, 본 연구의 RF는 강우에 의존하는 물 관리 

방식으로 건조 스트레스로 인해 쌀 수확량이 -18.9%까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Lampayan et al., 2015). 이는 Gu 

et al. (2022)의 RF -32.4%보다는 낮지만, 그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Lampayan et al. (2015)은 물 관리 관련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지표면 15 cm 깊이의 토양에서 토양수분포텐셜이 벼가 수분 부족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10 kPa 보다 높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10 kPa 이하로 벼 재배 시 CH4 감축에는 효과적이지만 벼 수확에는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에서 CH4 배출은 분얼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이때 벼 생육에 적절한 관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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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한다 (Wang et al., 2020; Gu et al., 2022). 따라서 농업 현장에서는 초기 분얼기와 등숙기에 최적 관개를 통해 

쌀 수확량을 유지하면서 CH4 배출량을 줄이는 간단관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Gu et al., 2022). 최근, 논에서 CH4 배

출 저감을 위한 논물 관리와 경운 방식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단관개와 논물 앝게대기에 의해 CH4 배출량은 

감소하고 쌀 생산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aek et al., 2023). 반면, 최소경운에 의해 쌀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

지만 CH4 배출량은 감소하고 토양 유기탄소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won et al., 2022; Baek et al., 

2023). 이번 연구에서 CH4 배출량을 줄이면서 쌀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 관리 방식은 MI, AWD, FDF 순으

로 나타났다 (Fig. 1). 이 중 분얼기와 등숙기에 물 관리가 가능한 방식은 MI, AWD 방식으로 향후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현장 실험은 쌀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포트 실험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포트 실험의 경우 현장 

실험에 비해 기후 및 토양 등의 환경 요인에 대한 제약이 적고,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하여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된다. 논물 관리를 통한 쌀 수확량의 감소는 관수 혹은 배수, 물 관리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강도와 관련이 있

다 (Jiang et al., 2019). 메타분석 결과, 배수 횟수가 증가할수록 쌀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수 기

간이 ≤10보다 >10에서 수확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토양 수분은 강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의 

지하부 15 cm를 기준으로 토양수분포텐셜이 -10 kpa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벼의 생육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Lampayan et al., 2015). 이러한 결과는 토양 수분 강도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

요성을 시사한다. 적절한 논물 관리와 비료 사용은 관개용수를 최소화하고, 쌀 수확량의 증가와 CH4 배출 억제라는 

세 가지 효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벼 생육에 필요한 최적의 용수 용량을 파악하고, 이를 작기 중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지역 논의 CH4 배출량, 쌀 수확량에 미치는 논물 관리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하기 위

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논에서 물 관리를 적용할 경우, 쌀 수확량을 유지하면서 CH4 배출량을 약 60.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논물 관리기술 중 AWD, FDF, MI 기술은 CH4 배출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

키는 반면, 쌀 생산량 감소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타 물 관리기술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인 기술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N2O 배출 및 GWP를 고려한 물 관리 기술들의 평가는 이루어지

지 않은 것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N2O 배출을 고려한 물 관리 기술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논에 적용이 가능하며, CH4 배출량 감축과 쌀 수확량 유지에 효과적인 물 관리 기술을 시사한다. 더

불어, 국가고유계수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the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J01559203)”,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322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6, No. 4, 2023

References

Ahn, J.H., M.Y. Choi, B.Y. Kim, J.S. Lee, J. Song, G.Y. Kim, and H.Y. Weon. 2014. Effects of water-saving irrigation 

on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prokaryotic communities in rice paddy soil. Microb. Ecol. 68:271-283.

Baek, N., S.W. Park, E.S. Shin, S.B. Heo, H.J. Park, and W.J. Choi. 2023. Changes in methane emission of Korean 

rice production systems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suggestions for methane mitigation. Korean J. Soil Sci. Fert. 

56:199-208.

Bui, T.L., Y. Mori, M. Maeda, and H. Somura. 2022. Artificial macropores and water management effects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rice paddy fields. Environ. Challenges 9:100657.

Camargo, E.S., G.M. Pedroso, K. Minamikawa, Y. Shiratori, and C. Bayer. 2018. Intercontinental comparis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irrigated rice fields under feasible water management practices: Brazil and Japan. 

Soil Sci. Plant Nutr. 64:59-67.

Chaudhary, V.P., K.K. Singh, G. Pratibha, R. Bhattacharyya, M. Shamim, I. Srinivas, and A. Patel. 2017. Energy 

conservation and greenhouse gas mitigation under different production systems in rice cultivation. Energy 

130:307-317.

Conrad, R., M. Klose, Y. Lu, and A. Chidthaisong. 2012. Methanogenic pathway and archaeal communities in three 

different anoxic soils amended with rice straw and maize straw. Front. Microbiol. 3:1-12.

Das, S., S. Chatterjee, and J. Rajbanshi. 2022. Responses of soil organic carbon to conservation practices including 

climate-smart agriculture in tropical and subtropical regions: A meta-analysis. Sci. Total Environ. 805:150428.

Dong, W., J. Guo, L. Xu, Z. Song, J. Zhang, A. Tang, X. Zhang, C. Leng, Y. Liu, L. Wang, L. Wang, Y. Yu, Z. Yang, 

Y. Yu, Y. Meng, and Y. Lai. 2017. Water regime-nitrogen fertilizer incorporation interaction: Field study on 

methane and nitrous oxide emissions from a rice agroecosystem in Harbin, China. J. Environ. Sci. 64:289-297.

Gu, X., S. Weng, Y. Li, and X. Zhou. 2022. Effects of water and fertilizer management practices on methane emissions 

from paddy soils: Synthesis and perspective.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9:7324.

Gwon, H.S., E.J. Choi, S.I. Lee, H.S. Lee, H.R. Park, J.M. Lee, and J.H. Jin. 2022. Greenhouse gases emission from 

rice paddy under different tillage intensity during fallow season. Korean J. Soil Sci. Fert. 55:327-338.

He, T., J. Yuan, J. Xiang, Y. Lin, J. Luo, S. Lindsey, X. Liao, D. Liu, and W. Ding. 2022. Combined biochar and 

double inhibitor application offsets NH3 and N2O emissions and mitigates N leaching in paddy fields. Environ. 

Pollut. 292:118344.

Hedges, L.V., J. Gurevitch, and P.S. Curtis. 1999. The meta-analysis of response ratios in experimental ecology. 

Ecology 80:1150-1156.

IPCC. 2006.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

tegies (IGES), Hayama, Japan.

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

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Geneva, Switzerland.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p. 3-32. In V. Masson-Delmotte et al. (ed.) Climate Change 2021: The Phy-

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USA.

Ito, A., S. Inoue, and M. Inatomi. 2022. Model-based evaluation of methane emissions from paddy fields in East Asia. 

J. Agric. Meteorol. 78:56-65.

Ji, Y., Y. Xu, M. Zhao, G. Zhang, R. Conrad, P. Liu, Z. Feng, J. Ma, and H. Xu. 2022. Winter drainage and film 

mulching cultivation mitigated CH4 emission by regulating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methanogenic archaeal 

and fermenting bacterial communities in paddy soil. J. Environ. Manage. 323:116194.

Jiang, Y., D. Carrijo, S. Huang, J. Chen, N. Balaine, W. Zhang, K.J. van Groenigen, and B. Linquist. 2019. Water 



Effects of Water Management Practices on Methane Emissions and Rice Yields in East Asian Paddy Fields: A Regional-Scale … ∙ 323

management to mitigate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of rice systems: A global meta-analysis. Field Crops Res. 

234:47-54.

Kim, G.Y., S.B. Lee, J.S. Lee, E.J. Choi, and J.H. Ryu. 2012. Mitigation of greenhouse gases by water management 

of SRI (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 in rice paddy fields. Korean J. Soil Sci. Fert. 45:1173-1178.

Lampayan, R.M., R.M. Rejesus, G.R. Singleton, and B.A.M. Bouman. 2015. Adoption and economics of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water management for irrigated lowland rice. Field Crops Res. 170:95-108.

Lee, J.M., H.C. Jeong, H.S. Gwon, H.S. Lee, H.R. Park, G.S. Kim, D.G. Park, and S.I. Lee. 2023. Effects of biochar 

on methane emissions and crop yields in East Asian paddy fields: A regional scale meta-analysis. Sustainability 

15:9200.

Li, J., Y. Li, Y. Wan, B. Wang, M.A. Waqas, W. Cai, C. Guo, S. Zhou, R. Su, X. Qin, Q. Gao, and A. Wilkes. 2018. 

Combination of modified nitrogen fertilizers and water saving irrigation can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crease rice yield. Geoderma 315:1-10.

Liu, X., P. Mao, L. Li, and J. Ma. 2019a. Impact of biochar application on yield-scaled greenhouse gas intensity: A 

meta-analysis. Sci. Total Environ. 656:969-976.

Liu, X., T. Zhou, Y. Liu, X. Zhang, L. Li, and G. Pan. 2019b. Effect of mid-season drainage on CH4 and N2O emission 

and grain yield in rice ecosystem: A meta-analysis. Agric. Water Manage. 213:1028-1035.

Nie, T., P. Chen, Z. Zhang, Z. Qi, Y. Lin, and D. Xu. 2019.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water and nitrogen fertilizer 

management on greenhouse gas emissions, yield, and water consumption of paddy fields in cold region of China.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16:1-16.

Nishimura, S., K. Kimiwada, A. Yagioka, S. Hayashi, and N. Oka. 2020. Effect of intermittent drainage in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 from paddy soils in Hokkaido, northern Japan. Soil Sci. Plant Nutr. 66:360-368.

Papademetriou, M.K., F.J. Dent, and E.M. Herath. 2000. Bridging the rice yield gap in the Asia-pacific region. FA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Thailand.

Qian, H., J. Chen, X. Zhu, L. Wang, Y. Liu, J. Zhang, A. Deng, Z. Song, Y. Ding, Y. Jiang, K.J. van Groenigen, and 

W. Zhang. 2022. Intermittent flooding lowers the impact of elevated atmospheric CO2 on CH4 emissions from 

rice paddies. Agric. Ecosyst. Environ. 329:107872.

Rahman, S.M., K. ichi Kakuda, Y. Sasaki, S. Makabe-Sasaki, and H. Ando. 2013. Early growth stage water manage-

ment effects on the fate of inorganic N, growth and yield in rice. Soil Sci. Plant Nutr. 59:921-932.

Sha, Y., D. Chi, T. Chen, S. Wang, Q. Zhao, Y. Li, Y. Sun, J. Chen, and P.E. Lærke. 2022. Zeolite application 

increases grain yield and mitigates greenhouse gas emissions under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rice system. Sci. 

Total Environ. 838:156067.

Smartt, A.D., K.R. Brye, C.W. Rogers, R.J. Norman, E.E. Gbur, J.T. Hardke, and L.R. Trenton. 2016. Previous crop 

and cultivar effects on methane emissions from drill-seeded, delayed-flood rice grown on a clay soil. Appl. 

Environ. Soil Sci. 2016:1-13.

Smith, P., M. Bustamante, H. Ahammad, H. Clark, H. Dong, E.A. Elsiddig, H. Haberl, R. Harper, J. House, M. Jafari, 

O. Masera, C. Mbow, N.H. Ravindranath, C.W. Rice, C.R. Abad, A. Romanovskaya, F. Sperling, F.N. Tubiello, 

and S. Bolwig. 2014.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AFOLU). p. 822. In O. Edenhofer et al. (ed.)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USA.

Soil Survey Staff. 1999. Soil taxonomy: A basic system of soil classification for making and interpreting soil surveys 

(2nd edition). Agriculture Handbook Number 436.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USDA, Washington, 

DC, USA.

USEPA. 2013. Global mitigation of non-CO2 greenhouse gases: 2010-2030.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324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6, No. 4, 2023

Agency, Washington, DC, USA.

Viechtbauer, W. 2010. Conducting meta-analyses in R with the metafor package. J. Stat. Software 36:1-48.

Wang, J., Z. Chen, Y. Ma, L. Sun, Z. Xiong, Q. Huang, and Q. Sheng. 2013. Methane and nitrous oxide emissions as 

affected by organic-inorganic mixed fertilizer from a rice paddy in southeast China. J. Soils Sediments. 13:1408- 

1417.

Wang, K., F. Li, and Y. Dong. 2020. Methane emission related to enzyme activities and organic carbon fractions in 

paddy soil of south China under different irrigation and nitrogen management. J. Soil Sci. Plant Nutr. 20:1397- 

1410.

Wei, Q., J. Xu, L. Sun, H. Wang, Y. Lv, Y. Li, and F. Hameed. 2019. Effects of straw returning on rice growth and 

yield under water-saving irrigation. Chil. J. Agric. Res. 79:66-74.

Wu, X., W. Wang, K. Xie, C. Yin, H. Hou, and X. Xie. 2019a. Combined effects of straw and water management on 

CH4 emissions from rice fields. J. Environ. Manage. 231:1257-1262.

Wu, Z., Y. Song, H. Shen, X. Jiang, B. Li, and Z. Xiong. 2019b. Biochar can mitigate methane emissions by improving 

methanotrophs for prolonged period in fertilized paddy soils. Environ. Pollut. 253:1038-1046.

Xia, X., Z. Yang, Y. Xue, X. Shao, T. Yu, and Q. Hou. 2017. Spatial analysis of land use change effect on soil organic 

carbon stocks in the eastern regions of China between 1980 and 2000. Geosci. Front. 8:597-603.

Yagi, K., P. Sriphirom, N. Cha-un, K. Fusuwankaya, A. Chidthaisong, B. Damen, and S. Towprayoon. 2020. Potential 

and promisingness of technical options for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rice cultivation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Soil Sci. Plant Nutr. 66:37-49.

Yang, S., Y. Xiao, and J. Xu. 2018.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increases the soil respiration and net ecosystem 

carbon dioxide absorption of paddy fields under water-saving irrigation. Environ. Sci. Pollut. Res. 25:9958-9968.

Zhang, Q., J. Xiao, J. Xue, and L. Zhang. 2020. Quantifying the effects of biochar application o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agricultural soils: A global meta-analysis. Sustainability 12:3436.

Zhang, X., S. Zhou, J. Bi, H. Sun, C. Wang, and J. Zhang. 2021. Drought-resistance rice variety with water-saving 

management reduces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paddies while maintaining rice yields. Agric. Ecosyst. 

Environ. 320:107592.

Zhang, Y., Y. Jiang, A.P.K. Tai, J. Feng, Z. Li, X. Zhu, J. Chen, J. Zhang, Z. Song, A. Deng, R. Lal, and W. Zhang. 

2019. Contribution of rice variety renewal and agronomic innovations to yield improvement and greenhouse gas 

mitigation in China. Environ. Res. Lett. 14:114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