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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the largest agricultural lands are paddy fields which have poor infiltration and drainage properties. 

Recently, Korean government pursuits cultivating upland crops in paddy fields to reduce overproduced rice in 

Korea. In order to succeed this policy, it is critical to set criteria suitability classification for upland crops 

cultivating in paddy field soil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developing guideline of suitability 

classification for sesame cultivation in paddy field soils. Yields of sesame cultivated in paddy field soils and 

soil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at 40 locations at nationwide scale. Soil properties such as topography, soil 

texture, soil moisture contents, slope, and drainage level were investigated. The guideline of suitability 

classification for sesame was determined by multi-regression method. As a result, sesame yields had the 

greatest correlation with topography, soil moisture content, and slope. Since sesame is sensitive to excessive 

soil moisture content, paddy fields with well drained, slope of 7-15% and mountain foot or hill were best suit 

for cultivating sesame. Sesame yields were greater with less soil moisture contents. Based on these results, 

area of best suitable paddy field land for sesame was 161,400 ha, suitable land was 62,600 ha, possible land 

was 331,600 ha, and low productive land was 1,075,500 ha. Compared to existing suitability classification, the 

new guideline of classification recommended smaller area of best or suitable areas to cultivate sesame. This 

result may suggest that sesame cultivation in paddy field can be very susceptible to soil moisture contents.

Keywords: Sesame, Suitability classification, Soil moisture content, Paddy field

The guideline of suitability classification for sesame including soil moisture contents to represent 

characteristics of paddy field soils.

Soil property Points

Drainage
Well Moderately Imperfectly Poorly

5 5 3 2

Gravel content (%)
< 10 10 - 35 > 35

6 14 7

Slope (%)
0 - 2 2 - 7 7 - 15 > 15

6 14 17 14

Topography
Valley Mt. foot, Hill Alluvial plain

28 42 12

Soil moisture content (%)
< 20 20 - 25 25 - 30 > 30

22 15 12 9

Range Bet suit. land Suitable land Possible land Low productive land

Total ≥ 85 80 - 84 70 - 79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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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참깨 (Sesamum indicum L.)는 참깨과 (Pedalidaceae)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주요 유지작물

로 재배되어 왔으며 참기름 등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 참깨 재배면적은 1987년도 94,300 ha를 정점으로 그 후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2014년에는 28,370 ha까지 줄어들었다 (KOSIS, 2015). 재배면적의 감소는 참깨 생산량의 감

소로 이어져서 2014년에는 12,158 ton으로 참깨 자급률은 10~1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깨 종자는 지방 

50%, 단백질 20%, 탄수화물 15%, 리그난 0.5%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참기름의 지방산 중 주성분은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인산, 리놀레산으로 이들은 혈액 중의 혈청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어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상승을 억제

하는 작용을 한다 (Fukuda et al., 1985; Ryu et al., 1996). 리그난 성분은 항산화 물질로서 인체 면역력 강화 등의 역할

이 연구로 밝혀졌다 (Fukuda et al., 1985; Osawa et al., 1995). 이런 종자 성분 함량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재배환경

에 영향을 받는다 (Kim et al., 2002; Shim et al., 2010). 최적의 참깨 재배 환경에서 생산된 참깨 수량과 종자성분은 온

도, 일장시간, 수분 등의 환경 스트레스를 받은 참깨 는 수량과 종자성분 함량보다 월등히 높은 값들을 보였다 (Shim 

et al., 2010). 수량과 리그난 함량은 환경스트레스를 받은 참깨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참깨보다 더 적은 값들을 보였다. 

참깨는 원신지와 주요 생산지역이 건조나 반 건조 기후대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깨 생육과 수량은 토양 상태, 특히 토양 

수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쌀이 과잉 생산되어 정부는 쌀 수급의 안정과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논에서 밭작

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중 밭 전환 적합 논 면적이 31%인 357 천ha, 밭 전환 가능면적

이 43%인 489 천ha인 반면 부적지는 26%인 305 천ha가 분포하고 있다 (Jung et al., 1996). 이렇게 밭으로 전환하는

데 문제점들 중 하나는 논의 배수불량 특성으로 인하여 토양수분이 과다하게 되고 이는 작물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토양환원에 의한 유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미생물의 활동이 제한되어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고 알려져 있

다 (Belford et al., 1991; Hiler, 1971). 전국의 논 토양 중 밭작물 재배를 위한 밭 전환 적합 또는 가능지들 중 토양수분

을 고려하여 재배적지기준을 설정해야 안정적인 밭작물 생산과 수량 증가가 가능하다. 

작물별 적지기준설정이란 특정 작물에 대한 최대이익을 이끌어 내면서 토양에 최소 손실을 줄 수 있는 토양의 잠재

력 평가이다 (Driessen, 1997). 작물 적지기준설정은 토양조사 내용에 기초를 두고 기후 조건, 경작방법, 작물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 결과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도움이 된다 (Boitt et 

al., 2015). 1960년대부터 재배적지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하였고 포장실험을 통하여 작물마다 최대수량 생산조건을 

정하여 적지기준을 설정하였다. 이후 재배적지 기준방식은 요인별 배점제도, 최대저해인자법 등이 도입되면서 다양

한 작물의 재배적지기준이 설정되었다 (ASI, 1992). 현재까지 작물재배 기준설정 연구결과는 유자 (Cho et al., 1992), 

단감 (Jung et al., 1993), 사과 (Kim et al., 1995; Kim et al., 2009), 복숭아 (Hyeon et al., 1994) 등에 대한 적지기준은 

설정 되었고 밭작물 중에는 콩 (Seo et al., 2006), 팥 (Cho et al., 2014) 등의 재배 기준설정이 이루어졌다. 논의 밭 전

환을 위한 논토양의 작물 재배적지기준은 논 콩 (Kim et al., 1994)과 인삼 (Hyeon et al., 2008) 등이 연구되어졌다. 이

러한 재배적지기준설정은 60 이상의 작물들이 다양한 기준설정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왔다. 이 중 최대저해인자

법과 단일점수제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기준설정이 이루어져왔으나 특정 인자의 영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Hyun et al., 2010). 이를 보완하고자 작물특성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별 기여도를 구하여 각 인자별 배점

을 달리하여 적지기준을 설정하는 다변량 통계분석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다변량 통계분석은 작물 수량에 영향을 주

는 토양 특성들을 중 주성분분석을 선별하고 이런 인자들을 정량적으로 변환 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인자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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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Emmerling and Udelhover, 2002). 현재까지 다변량 통계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재배적지기

준을 설정한 작물은 호박, 토마토 등 28개 작물이다 (NAAS, 2010). 

본 연구는 참깨의 논토양 재배시 안정적인 생산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논 토양 재배적지기준을 설정함에 있다. 

재배기준 설정 시 논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수분을 인자로 포함하고 다변량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참깨 재

배기준과 비교 분석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참깨의 재배적지를 설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참깨 주산단지는 충북 괴산, 경북 예천, 안동, 강원 횡성 등 4개 시, 군으

로 총 40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지역 내 토양정보를 얻어서 토양유형이 논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 

중 참깨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참깨 포장의 토양 특성은 흙토람을 활용하여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토성, 배수등급, 경사, 유효토심, 지형, 자갈함량 등 참깨수량은 농가당 2016~2017년 2년에 걸쳐 10a당 평

균수량을 계산하였다. 각 조사 농가 참깨 포장별로 재배기간 동안 Watchdog SM 100 측정기 (Spectrum Technologies, 

Plainfield, Illinois, USA)로 토양 수분을 15 cm 깊이에서 한 시간마다 측정되어 데이터로거 (Watchdog 1000 Data 

Logger, Spectrum Technologies, Plainfield, Illinois, USA)에 저장되었다. 참깨 수량은 수확기에 표본시료들을 채취

해서 수량계산을 하였다.

적지판정의 기준은 다변량 통계기법으로 수량에 미치는 토양특성의 기여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점을 부여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Hyun et al. (2010)이 산채류 재배적지 기준 설정에서 활용한 방법으로 최대저해

인자법과 비교하여 좀 더 토양인자들의 기여도에 차별성을 두었다. 수량에 미치는 토양특성의 기여도를 구하기 위하

여 토양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수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배수등급과 토성과 같은 질적 토양 특성값

들은 수량지수를 이용하여 양적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Wataru, 2003). 수량지수는 각 항목별 수량값의 최대값

을 100으로 높고 비율을 계산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상관관계를 구하고 후에 경로분석을 통하여 결정계수를 

구하였다. 수량에 미치는 토양특성의 합이 100이 되도록 결정계수를 환산하여 토양요인별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논

토양 재배시 참깨 재배적지기준은 토양요인별 점수의 합이 85이상이면 최적지, 80~84사이이면 적지, 70~79이면 가

능지 그리고 저위생산지는 69이하인 것으로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9.0.1, SPSS Inc., Chicago, USA)에서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95% 신뢰수준으로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 특성에 따른 참깨수량
   토양 특성 중 기존 참깨 재배적지기준에 따라 토양특성요인들을 조사하였다; 토성, 

배수등급, 경사, 유효토심, 자갈함량. 본 연구에서는 토양요인으로 지형과 토양수분을 추가하였다. 토성에 따른 참깨

의 수량과 수량지수 결과는 Table 1와 같다. 조사 지점들의 토성은 미사질양토, 사양토, 양토로 나뉘었고, 이 중 사양

토의 논에서 참깨가 주로 재배되었다. 참깨 수량은 미사질양토의 논에서 93.2 ± 67.4 kg 10a-1로 가장 수량이 낮았고 

사양토의 논은 273.9 ± 101.9 kg 10a-1로 가장 높았다. 이런 수량 값들을 바탕으로 수량지수를 계산하였고 미사질양토

는 사양토와 비교하여 34.0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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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soil texture.

Textural class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Silty loam   93.2b†     34.0   9

Loam 199.8ab   73   6

Sandy loam 273.9a 100 20

†a, b: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textures at 95% level.

참깨는 토양수분에 민감한 작물로 알려져 있으므로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토양에서 더 작황이 좋았고 점질 함량이 

높아질수록 수량을 떨어졌다. 논토양 중에서도 사질이 높은 논토양일수록 참깨 재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유효토심은 토양 단면에서 A와 B층의 두께 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물의 뿌리가 뻗어갈 수 있는 깊이라고도 표

현된다 (Agunbiade and Ojoawo, 2015). 유표토심의 구분은 토양조사편람 (ASI, 1973)을 따라서 매우 얕음 (< 20 cm), 

얕음 (20~50 cm), 보통 (50~100 cm), 깊음 (> 100 cm)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구분을 따라 조사지점의 유효토심을 

구분하고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효토심에 따른 수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이는 참깨 수량은 유효토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논토양은 유효토심 내 경반층이 존재할 경우 

참깨 뿌리가 뻗어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경반층은 20~30 cm 깊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Yun et al., 2011) 참깨 뿌리는 5~15 cm 내외로 알려져 있다 (Abdellatef et al., 2010). 참깨 뿌리의 형태적 특성

과 경반층의 깊이에 따라서 경반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유효토심은 참깨 수량에 영향을 적

게 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soil depth.

Depth (cm)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 20 246.7 100   6

20 - 50 129.5 52.5   9

  50 - 100 218.8 88.7 10

> 100 204.3 82.8 15

자갈함량은 토양 물리성 (토양수분, 배수 등)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ruelo et al, 1987). 

자갈함량은 없음 (< 10%), 있음 (10~35%), 많음 (> 35%)으로 구분한다 (ASI, 1973). 참깨는 대부분 자갈함량이 10% 

미만의 논에서 재배되었다. 자갈함량 또한 구간 수량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p > 0.05). 일반적으

로 밭작물은 자갈함량이 적은 곳에서 수량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Hyu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자갈함량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gravel content.

Gravel content (%)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 10 197.3     50.6 31

10 - 35 270.2 140   9

> 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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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는 토양표면의 기울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는 %나 도로 표시한다. 참깨의 논 재배시 논토양의 경사

가 2~7%인 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었다. 반면 참깨 수량은 경사 7~15%의 논에서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2~7% 

경사까지 수량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Hyun et al. (2010)에서도 산채류의 경우 경사가 15%인 지역까지

는 수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사가 높아질수록 토양침식으로 인한 양분유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작물 수량

이 작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사 0~2%가 101.0 ± 60.4 kg 10a-1로 가장 낮았다. 이는 경사가 있는 

지형이 지하수위가 낮고 강우시 토양 수분 배수가 더 용이하다고 밝혀져 있다 (Rahardjo et al., 2005). Rahardjo et al. 

(2005)은 경사가 낮은 지형의 토양은 지하수위가 더 높고 강우시 배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결론 내었다. 이런 경사

와 토양수분의 특성으로 인하여 참깨는 경사가 낮은 논에서 수량이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slope.

Slope (%)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0 - 2    101.0b† 35.9 10

2 - 7 234.8a 83.3 18

  7 - 15 281.3a 100 12

†a, b: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textures at 95% level.

참깨는 건조성 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더 생육이 좋다고 알려져 왔다 (Kim et al., 2002). 본 연

구에서도 배수등급이 약간양호의 논토양에서 참깨 수량이 가장 좋았다 (Table 5). 그러나 배수등급이 양호한 논토양

은 약간불량의 논토양과 수량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양호한 논토양의 경우 재배기간 동안 토양 수분이 일부 10% 미

만인 곳들이 있었다. 이는 참깨 재배기간 동안 한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Hyun et al. (2010)는 산채류 수량을 

배수등급별로 조사한 결과 배수가 매우 양호한 토양이 다른 배수등급의 토양에서 재배된 산채류 수량보다 오히려 작

았다. Hyun et al. (2010)은 이러한 결과를 매우양호 토양의 경우 한해를 받은 일부 지역으로 인하여 수량이 떨어진 것

으로 밝혔다. 본 연구에서 또한 일부 지형에서 한발이 발생한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Table 5.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soil drainage classes.

Drainage class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Well    229.0ab† 67.6   6

Moderately 232.5a 68.7 15

Imperfectely 191.4ab 56.5 12

Poorly 151.4b 44.7   7

†a, b: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textures at 95% level.

지형은 토양 표면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요인으로 토양특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 토양조사에

서 지형은 하해혼성평탄지, 하성평탄지, 곡간/선상지, 홍적대비, 용암류대비, 산록경사지, 구릉지 및 산악지로 구분되

며 조사지점의 논 지형은 Table 6와 같다. 참깨가 재배된 논토양은 대부분 곡간지/선상지이었고 평탄지가 다음으로 

많았다. 산록경사지나 구릉지는 주로 경사가 15%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서 논으로 사용이 어려워서 신록경사지 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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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재배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산록경사지 논은 다른 지형의 논보다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참깨 수량이 다

른 지형들보다 확연히 많았고 다음으로 곡간지와 평탄지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topography.

Topography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Valley    231.6b† 65.9 28

Alluvial plain 101.0c 28.7 12

Mt. foot, Hill 351.7a 100   6

†a, b, c: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textures at 95% level.

 

토양수분은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는 참깨 재배에서 수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Choi et al., 

1982; Chun et al., 2016). 조사지점 마다 재배기간 동안 측정한 토양수분 평균값을 조사한 결과 주요 참깨가 재배되는 

논토양은 토양수분이 20% 미만일 때 수량이 299.0 ± 114.6 kg 10a-1로 가장 컸다 (Table 7). 토양수분 평균값이 25% 

이상의 논토양은 토양수분이 20% 미만인 논의 참깨들보다 확연한 수량감소를 보였다. 

Table 7. Average yields and yield indexes depending on soil moisture contents.

Soil moisture content (%) Sesame yield (kg 10a-1) Yield index No. of sites

< 20    299.0a† 100 13

20 - 25 198.3ab 66.3   9

25 - 30 156.0b 52.2 13

> 30 119.1b 39.8   5

†a, b, c: statistical differences across textures at 95% level.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참깨 논토양 재배적지 기준설정
   여러 토양인자들 중 참깨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나타내는 기여도를 다변량 통계법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토양요인별 기여도 결과는 Table 8와 같다. 기여도 분석

결과 지형이 41.50으로 가장 높았고 토양수분이 21.93, 경사 16.33, 자갈함량 13.40 순으로 나타났다. 건조한 환경을 

Table 8. Summary of soil property coefficients for sesame.

Soil property
Coefficient of 

correlation (A)

Coefficient of 

path (B)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C = A × B)

Contribution rate 

(C/∑) ×100

Soil texture 0.61 0.03 0.02   1.51

Drainage class 0.24 0.17 0.04   3.36

Soil depth 0.24 0.1 0.02   1.98

Gravel content 0.44 0.37 0.16 13.40

Slopeness 0.64 0.31 0.20 16.33

Topography 0.71 0.71 0.50 41.50

Soil moisture content 0.74 0.36 0.27 21.93

Sum 1.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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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참깨 특성상 지형과 토양수분, 경사와 같은 토양요인들은 참깨재배에 중요한 인자로 판단된다. 기여도 결과

에서 토성과 유효토심은 낮은 기여도로 인하여 구간별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두 요인들을 빼고 점수를 배점

하였다. 

전국의 논토양에 새로운 참깨 재배적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모든 논토양의 토양수분 정보가 필요하였다. 본 연

구에서 조사된 토양수분과 다른 토양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토양수분은 지형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었다 (Table 9).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수분 정보가 없는 논토양은 지형을 따라서 점수를 배점하였다. 배정

된 배점들을 합하여 총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최적지, 80에서 84점 사이이면 적지, 70에서 79 사이이면 가능지, 그

리고 총점이 69점 이하이면 저위생산지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참깨 재배기준과 기존의 최대저해인자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논토양을 최적지, 적지, 가능지 및 저위생산지로 나누었다 (Table 10).

Table 9. Correlation among soil properties.

Topography Gravel content Slope Texture Drainage class Soil depth Soil moisture

Topography 1 0.04 0.63** 0.73** -0.68* -0.31 -0.77**

Gravel content 0.04 1 0.24 0.26 -0.15 0.08 -0.13

Slope 0.63** 0.24 1 0.57** -0.31 -0.13 -0.66**

Texture 0.73** 0.26 0.57** 1 -0.30 0.03 -0.15

Drainage class -0.38* -0.15 -0.31 -0.30 1 -0.08 0.38*

Soil depth -0.38 0.08 -0.13 0.03 -0.07 1 0.26

Soil moisture -0.77** -0.14 -0.66** -0.15 0.38* 0.26 1

Table 10. The guidelines for sesame cultivation in paddy field soils.

Soil property Points

Drainage
Well Moderately Imperfectly Poorly

5 5 3 2

Gravel content (%)
< 10 10 - 35 > 35

6 14 7

Slope (%)
0 - 2 2 - 7 7 - 15 > 15

6 14 17 14

Topography
Valley Mt. foot, Hill Alluvial plain

28 42 12

Soil moisture content (%)
< 20 20 - 25 25 - 30 > 30

22 15 12 9

Range Bet suit. land Suitable land Possible land Low productive land

Total ≥ 85 80 - 84 70 - 79 ≤ 69

이에 따라서 전국 논토양 중 참깨 재배의 최적지의 면적은 약 161,400 ha 로 전국의 10%, 적지의 면적은 약 62,600 ha

로 4%, 가능지는 331,600 ha, 20% 그리고 저위생산지는 약 1,075,200 ha로 66%를 차지하였다. 기존 참깨 재배적지

기준으로 논토양을 적용하여 면적을 계산한 후 전국 논토양 중 최적지는 24%, 적지는 9%, 가능지는 12%, 저위생산

지는 1,075,200 ha 로 전국 논토양의 56%였다 (Fig. 1). 토양수분을 감안한 재배적지기준과 기존재배적지 기준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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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면 최적지와 적지는 감소하였고 가능지와 저위생산지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기존 참깨 

재배적지기준은 논과 밭 모든 토양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여 각 토양 특성의 범위가 넓었다. 밭토양과 논토양의 토

양 특성 중 유효토심과 토성은 논토양이 밭토양만큼 범위가 넓지 않았다. 전국 논토양 중 토성이 사질인 경우는 6%미

만이었고 유효토심이 20 cm미만인 경우도 5%정도였다. 이에 따라서 기존 참깨 재배적지 기준을 논토양에 적용할 경

우 토성과 유효토심에서 높은 점수가 배점되면서 최적지와 적지에 해당하는 토양이 증가하였다. 

논토양에서 벼 대체작물로 참깨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수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혀졌다 (Chun 

et al., 2016). 논토양에서 토양수분은 지형, 경사, 배수등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수량의 차이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배적지기준 설정 시 토양수분을 포함하여 논토양 특성에 맞추어서 재배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 Comparison of suitable land areas calculated by existing method and new method for sesame cultivation in 

paddy field soils.

Conclusions

본 연구는 벼 대체작물로 참깨의 논토양 재배를 위한 재배적지 기준설정을 평가하였다. 기존의 참깨 재배적지 설정

은 밭토양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배적지 기준설정이었으나 본 연구는 논토양의 특성과 참깨 재배 제한요인인 토양수

분을 포함하여 재배적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전국 논토양의 최적지 면적이 기존 재배적지기준과 비교하여 감소하였

으나 참깨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논토양 특성에 맞추어서 재배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좀 

더 정확한 논토양의 밭작물 재배적지 기준을 위하여 향후 더 많은 조사지점을 조사하여 재배적지 기준을 보완하여 논

의 벼 대체작물로 참깨재배 및 수량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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