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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3 월부터 2004 년 7 월까지 15 회에 걸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인삼밭 분포를 조

사하 고, 인삼 시료를 채취, 비호정 원소를 분석하 다. 조구로는 쥬라기 화강암, 덕리

층의 천매암, 창리층의 셰일, 3 지역을 선정하 다. 인삼 시료는 2 년, 3 년, 4 년생으로 분

류하여 토양별로 10～15개의 뿌리를 채취하 으며, 인삼이 채취된 직 하부에서 토양 시료

(밭토양)를 채취하 다. 이들과 비교를 해 인삼 밭 주변에서 모암  풍화 토양 시료를 채

취하 다. 설명을 해서 비호정 원소를 LFS(Rb, Sr, Ba), HFS(Y, Zr, Nb, Hf, Ta)로 분리

하 다. 

풍화토양의 경우 화강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상 계수에서 정의 계가 우

세하 으나, 셰일 지역만은 타 지역에 비해 부의 계가 두드러졌다.  지역에서 Y-Nb, 

Nb-Ta 에서 부의 상 계를 보 는데, 이는 토양에 계없이 Y-Nb, Nb-Ta 이 부의 

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밭토양의 경우 화강암 지역이 높았고, 셰일 지역이 낮은 값을 보 다. LFS의 경우 화강

암 지역의 Rb, Sr, Ba, HFS의 경우 천매암 지역의 Y, Nb, 화강암 지역의 Zr, Hf, Ta에서 

높은 값을 보 다. 상 계를 비교 했을 때 화강암 지역이 제일 많은 원소에서 정, 부의 상

계를 보 고, 지역에 계없이 3 년생 지역에서 높은 유의성의 상 계를 보 다. 

셰일 지역의 경우 2 년생 토양이 높았고, 4 년생은 LFS만이 높았다. 상 계를 비교 했

을 때 3 년 생 지역이 두드러지게 높은 상 성을 가졌고, 4 년생이 낮은 상 성을 보 다. 

천매암 지역의 경우 3 년생 지역이 부분 원소에서 높았고, 4 년생에서 낮았다. 상 계수에

서 3 년 생 지역이 두드러지게 높은 상 성을 가졌고, 4 년생 토양이 낮은 상 성을 보 다. 

화강암 지역의 경우 부분 원소에서 3 년생이 높았고, 2 년생이 낮았다. 상 계수에서 3 년 

생 지역이 두드러지게 높은 상 성을 가졌고 4 년생 토양이 낮은 상 성을 보 다. 

모암의 경우 화강암 지역이 높았고, 낮은 값이 셰일 지역에서 나타났다.  지역에서 

Zr-Hf, Ta, Nb-Ta, Hf-Ta 이 유의성이 있는 정의 상 계를 보 는데, 이들 원소 들

이 토양 에서 유사한 거동을 보임을 암시한다.  

인삼의 원소 함량에서 연생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셰일 지역의 경우 4 년생은 LFS

에서 높았고, 2 년생은 HFS에서 낮았다. 상 계수에서 2, 4 년생은 모든 원소에서 유의성이 

있는 상 계를 보 다. 연생에 계없이 3 지역에서 Y-Nb 이 정의 계를 보 는데 이

는 지역에 계없이 Y-Nb 이 정의 계를 보임을 암시한다. 천매암 지역의 경우 3 년생

은 부분 원소에서 낮고, 4 년생은 높았다. 상 계수에서 3 지역 공히 Rb-Y 이 정의 

계를 보 는데, 이는 인삼 내에서 Rb-Y가 정의 계를 보임을 암시한다.

화강암 지역의 경우 3 년생의 LFS에서 높았고, 2 년생의 LFS에서 낮았다. 상 계수에서 

2, 3 년생이 더욱 많은 원소에서 유의성이 있는 상 계를 보 고, 3 지역 공히 Rb-Sr 

에서 정의 계를 보 다. 즉 연생에 계없이 인삼 내에서 Rb-Sr 이 정의 계를 보임

을 암시한다.

각 지역 동일 연생별 성분 비교에서 화강암 지역이 셰일  천매암에 비해 높았다. 즉 

셰일 지역에 한 화강암 지역의 함량 비(화강암/셰일)에서 연생이 증가함에 따라 1 이상의 

값을 갖는 원소수가 증가했다. 천매암 지역에 한 화강암 지역 함량의 비(화강암/천매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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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생이 증가함에 따라 1 이상의 값을 갖는 원소수가 감소했다. 이는 화강암 지역의 인삼

이 연생에 계없이 셰일  천매암 지역에 비해 높았고, 천매암  셰일 지역의 비교에서 

2 년생은 셰일이, 4 년생은 천매암 지역이 높았음을 암시한다.

풍화토와 밭토양의 비(풍화토/밭토양)에서 셰일  천매암 지역 부분 원소에서 밭토양

에 비해 풍화토가 높았음을, 토양/암석의 비(풍화토/모암)에서 지역에 계없이 부분 원소

에서 풍화토가 모암에 비해 높았음을 암시한다.  

토양과 인삼의 비(밭토양/인삼 함량)에서 연생에 계없이 수 십 배에서 수 백 배 차이

로 셰일  천매암 지역에서 토양이 인삼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화강암 지역

의 경우 연생에 계없이 일부 원소를 제외하고 수 십 배에서 수 백 배 차이를 보여 토양이 

인삼보다 월등히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 지역 연생별 비교에서 셰일지역 2 년생은 3 지  모두,  Rb, Ba, Nb는 수 십 배의 

차이를 보 다. 천매암 지역 2 년생은 3 지  모두, Y는 수 백 배, Nb는 수 천 배, Ba는 수 

십 배, Sr은 수 배 의 차이를 보 다. 화강암 지역 2 년생은 3 지  모두, Rb는 수 백 배, 

Y는 수 십 배, Sr은 수 배 의 차이를 보 다. 

연생에 계없이  평균에 한 지역  비교에서 일부 원소를 제외하고 셰일  천매암 

지역은 수 백 배 차이가 났고, 화강암 지역은 거의 부분 원소에서 수 십 배 차이를 보

다. 이 결과는 화강암 지역 인삼의 원소 함량이 천매암  셰일 지역에 비해 토양에 가까웠

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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