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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studywasconductedtoevaluatefactorsaffectingteaqualitywith

analyzingshootqualityandinorganicelementsinsomecultivarsatdifferent

harvestingseasonsandshootgrowthstages.Shootgrowthstage,shootpart,

andstem partwereclassifiedwithfivegrowthstagesfrom oneandabudto

fiveandabud,sevenshootpartsconsistingofabud,1stleaf,2ndleaf,3rd

leaf,4thleaf,5thleaf,andstem,andthreestem partsofupper,middle,and

lower,respectively forallthree cultivars ofSaemidori(early maturing),

Yabukita (middle maturing),and Hushun (late maturing)grown atJeju,

Korea.

Totalfreeaminoacidsandtheanineweresimilarintendencyofcontent

levelsatdifferentgrowthstagesofthreecultivarswithdifferentharvesting

seasonsandthesecontentswerethehighestatthe1stcropanddecreased

graduallywithgrowthstages.Totalcathechinscontentswerethelowestat

the1stcropanddeclinedwithgrowthstages.Caffeinecontentsweresimilar

atthe1stand3rdcropandshowedthetendencytodecreasegraduallywith

growthstages.Tannincontentswerelittledifferentamongharvestingseasons

anddecreasedwithgrowthstages.VitaminC contentswerethehighestat

the1stcropandincreasedwithgrowthstages,whereassimilaratallgrowth

stagesofthe2ndand3rdcrops.Therewerenodifferencesincrudefiber

contentswithdifferentharvestingseasons,whereastheyincreasedgradually

withgrowthstages.Cultivarsshowedsignificantdifferencesincontentsof

thesecomponentswithdifferentharvestingseasonsandshootgrowthstages.

Whileevaluating inorganicelementsofnew shootsatdifferentgrowth

stagesofthreecultivarswith differentharvesting seasons,total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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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ontentsdecreasedwithgrowthstagesandwerenotdifferentamong

cultivars.Also,theywerethehighestatthe1stcropandsimilaratthe2nd

and3rdcrops.K andMgcontentsdidnotshow significantdifferencesamong

cultivars,harvestingseasons,andshootgrowthstages.Cacontentsshowed

thetendency toincreasewith thegrowth stages,whereasdid notshow

differences among cultivars and harvesting seasons.Differences in Fe

contentswerenotgreatamongcultivarsandgrowthstagesandFecontents

werealittlebitlow atthe3rdcrop.CuandZnshowedsimilarlevelsamong

cultivars and harvesting seasons,whereas slightly declining tendency in

contentswithdifferentgrowthstages.Mncontentswerethehighestatthe

3rdcrop,followedwiththe1stand2ndcropsinorderandhadanincreasing

tendencywithgrowthstages.Nacontentswerethehighestatthe1stcrop

andsimilaratthe2ndand3rdcropswithalittlebitsmalldifferencesamong

growthstagesandcultivars.

InevaluatingyearlyvariationforthreeyearsinshootqualityofYabukita,

tendenciesofcontentswith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seasons

weresosimilar.Totalfreeaminoacidsandtheaninecontentsatthe1st,2nd,

and3rdcropswerethehighestintheyearof2011,whereasatthe4thcrop

in2010.Totalcatechinescontentsatthe1stcropwerethehighestin2011,

whereasatthe2ndto4thcropsin2010.Caffeinecontentsatthe1stm 2nd,

and4thcropswerethehighestin2011,whereasatthe3rdcropin2010.

Tannin,vitamin C,and crude fiberwere components having very small

yearly variation in contents with differentgrowth stages and harvesting

seasons.

Qualitycharacteristicsofdifferentshootpartswereevaluatedatdifferent

harvestingseasonsofthreecultivars.Totalfreeaminoacids,theanine,and

caffeineshowedverysimilartendenciesofcontentstodecreasefrom abudto

lowershootpartsandthecontentatstem washigherthatofthe4thor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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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f.However,the decreasing levels differed depending on cultivars and

harvestingseasons.Totalcatechinsandtannincontentshadsimilartendencies

todeclineslightlyfrom abudtolowerpart,whereasthosecontentsofstem

wereconsiderablylowerthanthoseofthe5thleafunlikethatoftotalfree

amino acids.Vitamin C did nothave distinctive tendency ofcontentat

differentparts,whereasthecontentatstem wasthelowest.Crudefiber

contentsincreasedfrom abudtolowerpartandthenstem andthe5thleaf

showedsimilarlevel,irrespectiveofcultivarsandharvesting seasons.The

contentsofallqualitycomponentsatdifferentstem partswereatsosimilar

levelstothoseofshootpartsnearbyeachstem part.

From analyzinginorganiccomponentsofdifferentshootpartsatdifferent

harvesting seasonsofthreecultivars,T-N ofmacroelementswasatthe

highestlevel,followedwithK,Mg,Ca,andNainorderandMnofmicro

elementswasthehighestlevel,followedwithFe,Zn,andCuinorder.There

weresignificantanddistinctdifferencesinT-NandMncontentsjustatthefirst

harvestingseasonindifferentcultivars,whilelittleintheotherelementsatthe

otherharvestingseasons.T-N andZncontentsdefinitelydecreased,whileCa

contentincreasedatlowerparts.Theotherswerehardlychangedatdifferent

shootparts.ThecontentofFe,MnandNawasdefinitelydifferedatdifferent

harvesting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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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차나무(CamelliasinensisL.)는 동백나무과에 속하는 아열 성 다년생 상록 식

물로써,원산지는 아시아의 동남부 지역인 인도의 아샘지방을 포함한 국의 서

남부 지 에 속하는 사천성과 운남성 일 로 알려져 있다(Kim 등,1998;Oh등,

1995).차는 인류문명 발달과 함께 육로와 해로를 통해 주변국으로 되어 세

계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상업 재배와 다양한 가공을 통하여 요한

산업으로 발 하게 되었다(Kim 등,1998;Oh등,1995).특히 차는 커피․코코아

와 함께 3 기호식품 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Kim,2009).

차가 웰빙식품으로 각 을 받는 이유는 찻잎에 기능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찻잎 속에는 항산화,항암,항균 작용의 카테킨 성분이 12～18%,심질

환 방 항성 항진 작용의 라보놀 성분이 0.6～0.7%,감기 방

면역기능 유지 작용의 비타민 C가 150～250mg,다른 농산물에서는 섭취가 어려

운 압강하 뇌․신경 기능 조 의 아미노산 성분인 데아닌이 0.6～2.0% 정

도가 들어 있다.이외에도 식이섬유,β-카로틴,GABA,사포닌,다당류,카페인,

세 늄,불소,아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고르게 함유하고 있어 차 애

호가들은 완 식품이라 부르고 있다(신,2007;Cabrera등,2006).

우리나라에서 렴공이 828년에 지리산 남쪽에 차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어,차

재배는 1,200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다(Choi,1998;Kim,1998).삼국시 말기에

불교문화를 통해 국에서 차가 도입된 후 고려시 에는 차문화가 번성하여 민

간에 보 이 확산하 으나,조선시 에 크게 쇠퇴하여 사찰을 심으로 명맥만

이어왔다.차 재배가 산업 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인 1980년 경으로,

국내 학자와 농가들이 심을 가지면서 속히 증가하여 2010년 3,264ha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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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우리나라의 차 재배는 육지부의 보성과 하동 지역을 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제주지역은 일제시 때 서귀포 지역에서 재배하 던 흔 이 일부 남아

있다.제주지역에서는 1980년 (주)장원이 서귀포시 안덕면 서 리에 기업

다원을 조성하면서 상업 재배가 시작되었다.농가들은 2000년 이르러서야

심을 보이면서,2005년부터 재배면 이 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 341ha에 이르

게 되었다.

제주지역의 차나무는 육지부의 재래종 종자로부터 번식한 실생과는 달리 일본

에서 도입한 우량 품종의 양 번식체로 부분 이루어져 있다.우리나라에 도입

되어 재배되는 표 인 품종들은 야부기다,사에미도리,오꾸미도리,후슌,유타

가미도리 등을 들 수 있다(Lee등,2006).그러나,지 까지 품질특성의 연구는

육지부의 야생종을 상으로 일부 이루어져 왔으며(Park등,2008), 양계인 도

입 품종을 상으로 한 연구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Kim,2009).

특히,제주지역의 토양은 육지부와는 달리 70% 이상이 화산회 토양으로 이루

어져 있다.토양산도는 pH5.0내외로 약산성을 띠고 있어 차나무 재배에는 합

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화산회 토양은 물빠짐이 좋고,토양산도는 pH 5.0내외

로 약산성을 띠고 있어 차나무 재배에 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제주의 화산

회 토양은 비화산회 토양에 비해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유기물,유효 규산,

활성 Al,활성 Fe,치환성 가리,마그네슘이 많은 반면 유효 인산,치환성 칼슘

이 은 편이다(Lee등,1983).

제주지역의 농가호당 차 재배면 은 2.5ha이상으로 규모화되어 있어 채엽은

부분 가반형 는 승용형 기계를 이용하고 있으며,1심 4엽 는 1심 5엽 정도

의 생육이 이루어졌을 때 1심 3엽 수 에서 기계채엽이 이루어지게 된다.그러나

아직까지 품종 수확기에 따른 신 생육단계 부 별 품질특성에 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Chun등,2003;이,1998;Park등,2008).

따라서,본 연구는 제주지역 환경조건에서의 품종별 수확기와 신 생육단계

에 따른 차의 품질 련 주요성분 함량 무기성분 변화를 분석하고,품질특성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하여,품질 등 화와 수확기별 정 수확기 결정에 필

요한 기 자료를 얻고자 수행하 다.이를 통해 고품질 녹차 생산을 한 품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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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에 따른 효율 인 차나무 리방법은 물론 고품질 차 생산을 한 찻잎

수확기술 개발에 활용코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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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 구 사

1.차나무의 품종 수확기에 따른 품질특성

차나무(CamelliaSinensisL.)는 상록식물로써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며 내음성

이 강한 작물에 속한다.차의 품질은 찻잎의 채취시기,성숙도,품종,토양,기상

시비 리 등 주 환경에 크게 좌우되며(Takayanagi,1978),더불어 차의 화

학성분 함량도 크게 변화하여 차의 풍미가 달라진다(Kim 등,1980).

녹차의 품질은 찻잎을 채취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좋고,같은 수확기에서는 경

화된 잎보다는 어린잎에서 기호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찻잎의 채엽시기

와 찻잎의 성숙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하 다(Takayanagi,1978).녹차는 찻

잎의 채취부 ,채취시기,채취방법 가공방법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품질 등

이 달라지며,품질등 에 따라 가격 한 크게 차이가 난다.일반 으로 녹차

는 이른 가장 빠른 시기에 채취한 찻잎으로 가공한 찻잎의 품질등 을 가장

높게 매기며,이후 본엽의 개정도에 따라 품질등 이 떨어진다고 한다. 한,

차의 품질은 품종,수확기,채엽단계,재배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이들 요인에 따른 향은 부분 외국에서 연구되어 보고(Iwasa,1977;

Saba와 Takyuu,1998;Tanaka등,1989)되어 왔으며,국내에서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Chu등,2003;Lee,1998;Park등,2008).Park등(2008)은 차의

수확시기별 1번차,2번차,3번차의 기호성 기능성 련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

과 차의 감칠맛을 내는 주요성분인 데아닌 등 아미노산 함량은 수확기가 진 되

고 찻잎을 늦게 수확할수록 함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었고,카테킨은 수확기

가 진 될수록 함량이 많았으나,동일한 수확기에서는 늦게 수확할수록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하 다.이들 국내에서의 연구는 자생 는 재래종을 이용

하 으며,품종의 양번식에 의한 차밭에서의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찻잎 에는 약 75～80%가 수분이고 나머지가 고형 성분인데,고형 성분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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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불용성 물질로 구분되며,이 심사항은 차를 주로 물에 녹여서 이용

하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이 되고 있다.이 수용성 물질에는 폴리페놀,아미노산,

카페인,당류,사포닌,유기산,미네랄,비타민 C등이 있다고 하 다(Muramatsu,

1991).녹차는 주로 기호식품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차의 품질은 맛과 기능성 성

분에 좌우된다.맛을 좋게 느끼게 하는 성분은 아미노산과 데아닌이고,건강에

효과 으로 작용하는 성분은 카테킨,비타민 C,불소,셀 늄 등으로 알려져 있

다(Kim,1996;Muramatsu,1991).녹차 에는 30여종의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그 데아닌,아스 라긴산,아르기닌,세린 등이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Kim,1996).

찻잎에는 폴리페놀류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에서 라보노이드로 총칭되는

축합형 탄닌 성분인 카테킨 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카테킨은

epicatechin과 함께 마호가니 나무로부터 1902년 최 로 확인된 C6-C3-C6형 탄

소골격을 가진 물질로서,차나무에 재 8종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있다(Iwasa,

1994).주요형태는 유리형인 (-)-epicatechin(EC),(-)-epigallocatechin(EGC)과

에스텔형인 (-)-epigallocatechingallate(EGCG),(-)-epicatechingallate(ECG)등

4성분으로 알려져 있다.카테킨은 일반 으로 유리형은 쓴맛을 나타내고,에스텔

형은 떫은맛과 쓴맛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스텔형이 유리형보다 맛의 품

질에 미치는 향이 더 강하다고 하 다(Iwasa,1994).

우리나라 12개소의 한국 야생차와 야부기다 차엽의 총 유리 아미노산,데아닌

카테킨을 분석 비교하면서 총 유리아미노산의 경우 야부기다 품종의 차엽이

한국 야생차의 평균 함량보다 370mg․100g
-1
만큼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되었다(Park등,1996).지역별로는 하동 계사,담양군 양각리 채취 차엽에서

함량이 많았다.데아닌 함량은 야부기다 품종 차엽이 1,281mg․100g
-1
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국내산 차엽은 평균 1,060mg․100g
-1
정도 다. 한 카테

킨의 성분별 함량은 (-)EGCG,(-)EGC,(-)ECG,(-)EC순이었다고 하 다(Park

등,1996).

차나무 각 품종들의 품질 특성을 평가하기 하여 36개 품종을 공시하고 1번

차 가을차에 하여 질소,총 유리 아미노산,카페인,탄닌 성분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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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에 따라서 질소 함량은 1번차 4.59～6.12%,가을차 3.05～4.83%,총 유

리 아미노산 함량은 1번차 1.47～5.07%,가을차 0.76～2.86%,탄닌 함량은 1번차

2.60～4.88%,가을차 2.07～3.56%의 범 로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하 다

(Ikeda등,1993).

에 수확한 차와 여름에 수확한 차의 품질을 비교하기 해 차와 여름차

18개에 하여 향과 맛에 향을 미치는 성분들의 분석과 능심사를 통하여 상

을 분석하 다.여름차가 차에 비하여 카테킨과 카페인의 함량이 많았으며,

질소,아미노산류,비타민 C,인산 등은 었다. 능심사를 통한 향과 맛의 평

가에서 질소,아미노산류,비타민 C,인산 등 차에 함량이 많은 성분들은 품

질과 유의 인 정의 상 을 나타냈으며 카테킨,섬유소 등 여름차에서 많은 성분

들은 품질과 부의 상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다(Nakagawa등,1977).

야부기다 품종에서 품질과 련하여 첫물차의 생육에 따른 찻잎의 총 유리 아

미노산,카페인,탄닌 등의 성분 함량을 조사하 다.이때 총 유리 아미노산 에

서 테아닌은 신아의 개엽수가 1.4엽이 될 때까지 증가하 고 아르기닌,세린,아

스 라긴은 신아의 개엽수가 2.7엽까지 증가하 다.그 이후는 속히 감소하

다. 루타민은 찻잎의 성숙도와 상 없이 거의 같은 농도를 유지하 고,카페인

과 탄닌은 질소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Hakamata등,1978).

새싹의 성숙에 따라 맛 성분의 함량이 달라지는데 야부기다와 오꾸미도리 두

품종에서 질소,탄닌,카페인,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새싹의 성숙도가 진행

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고,catechingallate(CG)는 첫물차와 세물차 모두에서

성숙도가 진행될수록 감소하 으며 ECG는 증가하 다(Takayanagi등,1985).

1번차,2번차,3번차를 상으로 엽 별 화학성분 함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하 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성분은 T-N,탄닌,카페인,아미노산,데아닌,비타

민C 으며,증가하는 성분은 엽록소 다.지방산 함량은 3엽까지 증가하다가 4

엽에서 감소하 고, 기에서는 엽에 비하여 함량이 었다고 하 다(Park,

1997).차나무 새싹의 엽 별 화학성분의 함량을 첫물차와 두물차에서 조사하

는데 엽 가 내려갈수록 감소하는 성분은 탄닌,카페인이라 하 고 엽 가 내려

갈수록 증가하는 성분은 유리환원당, 라보놀류,펙틴 등이었다(Miwa등,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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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나무의 품종 수확기에 따른 무기성분 특성

차나무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면서도,습해에 매우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차나무는 어린 새싹을 주된 생산 목표로 삼고 있어,수량과 품질

향상을 한 시비량이 많이 요구되는 다비성 작물에 속한다.특히 질소 요구량이

많은데,1990년 까지만 해도 질소 시비량이 10a당 100kg이상이었으나,최근에

는 분배시비 등 시비방법 개선으로 성목기 10a당 질소 60kg내외를 시용하는

등 표 시비량 많이 어들었다(Lee등,2003;Sawa등,1994).그러나 아직도

다른 작물에 비하여 시비량이 많은 편이다.특히 차 재배 토양은 부분 산성을

띠고 있어 인산의 불용화가 격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Zoyas등,1999).

차나무는 맹아력이 강하여 많은 경우에 연간 4회까지 채엽을 하고 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소 흡수량이 매우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다(Kato,1997).하우

스재배에서 질소 함량은 3.87～6.26% 범 로 세물차에서 높아 평균 5.61% 고,

주로 무기물 성분을 구성하는 회분의 함량은 11.54～23.05%범 로 시기별,품종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변이폭은 매우 크다고 하 다. 한,시기별로는

첫물차와 두물차에서는 비슷한 평균치를 나타냈으나,세물차에서는 상당히 감소

하 다(Lee등,2004).

녹차 의 무기성분은 다량원소,미량원소 기타원소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는데,녹차의 품질과 직․간 으로 계된다(Ko등,2010).녹차의 무기

성분 함량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채엽 시기(Kim 등,2004),신 의 부

발육단계(Hirotsugu등,1985;Katsnori등,2005;Etsuo등,1978),제다 방법

(Katsnori등,2005;Oh와 Hong,1995),산지 토양의 특성(Ko등,2010;Ma

등,2003;Park등,1998)등이 알려져 있다.

수확기에 따라서는 1번차에서 2번차와 3번차로 갈수록 N,P,B,Cu Zn은

감소하고 Ca은 증가하며,기타 성분들은 큰 변화가 없는 편이다(Hirotsugu등,

1985;Etsuo등,1978).야부기다에서 신 의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Ca,Al,

Co,Mn Sr은 증가하고,Cu,Fe,Mg,Ni,P Zn은 감소하며,K는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다(Katsnori등,2005;Etsuo등,1978).야부기다 품종에서 첫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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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육에 따른 찻잎의 질소는 신아의 개엽수가 2.7엽이 될 때까지 증가하다

그 이후 감소하 다고 하 다(Hakamata등,1978).야부기다 품종을 상으로 1

번차,2번차,3번차 차엽의 부 별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상 엽에 비교

많은 성분은 NH4-N,K,Mg 고,하 엽에 많은 성분은 Na,Ca 다고 하

다(Park,1997).

차나무 새싹의 엽 별 화학성분의 함량을 첫물차와 두물차에서 조사하 는데,

엽 가 내려갈수록 질소는 감소한다고 하 고, 한 무기성분 에서 칼륨,인

산,마그네슘,아연은 상 엽에서,칼슘,망간 알미늄은 하 엽에서 함량이 높다

고 보고하 다(Miwa등,1978).야부기다와 오꾸미도리 품종에서 찻잎 수확시기

가 늦어질수록 Ca,Mn Al의 함량은 증가하고,N,P,K,B,Cu Zn은 감소

하며,Mg와 Fe는 일정한 편이다(Hirotsugu등,1985).

제주 녹차 에 함유된 무기성분의 함량을 보면 K 27,362～30,112mg/kg,Ca

2,430～2,919mg/kg,Mg1,873～2,261mg/kg,Mn355.9～548.7mg/kg,Fe156.

0～165.5 mg/kg,Zn 54.7～95.9 mg/kg,B 27.6～33.6 mg/kg,Cu 9.2～13.0

mg/kg,Na315.3～370.7mg/kg,Al289.6～333.6mg/kg,Si54.0～68.4mg/kg,

Ni19.5～25.6mg/kg,Cr16.1～17.5mg/kg,Sr4.2～6.7mg/kg,Co1.5～2.2

mg/kg,V 1.6～1.9mg/kg,Se0.06～0.27mg/kg내외로 알려져 있다(Ko등,

2010).

그러나,아직까지도 품종 수확기에 따른 신 부 별 무기성분의 변화에

한 국내 연구보고는 미미하며,외국의 경우도 제주지역에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사에미도리와 만생종 후슌 품종에 한 연구 보고가 거이 없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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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료 방법

1.시험재료

시험재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애월읍 성리 소재 해

발 350m)노지포장에 재식(180cm ×40cm ×2열)된 7～9년생 사에미도리(조생

종),야부기다( 생종),후슌(만생종)등 차나무(CamelliaSinensisL.)3품종을 공

시하 다.시험포장의 지․ 정 등 일반 리와 차나무 시비 리는 성목 표 시

비량(7년생 ;질소 60kg,인산 20kg,가리 30kg/10a)을 기 으로 분시하는 농

진흥청 차 재배 기술에 하여 실시하 다(농진청,2007).

품종 수확기별 생육단계에 따른 시료채취는 2010년도에 1번차는 4월 27일

부터 5월 17일까지,2번차는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3번차는 8월 10일부터 8

월 24일까지 3시기에 걸쳐 채취하 다.야부기다 품종의 연차 특성변화를 한

수확기별 생육단계에 따른 시료채취는 1년차(2009년)는 1번차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2번차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3번차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3

시기에,2년차(2010년)는 1번차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2번차 6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3번차 8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4번차 9월 26일부터 10월 18일

까지 4시기,3년차(2011년)는 1번차 4월 27일부터 5월 24일까지,2번차 6월 27일

부터 7월 12일까지,3번차 8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4번차 9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시기에 걸쳐 수행하 다.

각 품종별 수확기에 따른 시료채취는 신 의 본엽 개가 50% 이상 개된

시 에서 1심 1엽,1심 2엽,1심 3엽,1심 4엽,1심 5엽을 난괴법 4반복으로 채취

하여(Fig.1),즉시 자 인지(생엽 시료온도 100℃ 내외)에서 1분간 살청 처리

한 후 실온에서 식힌 다음,65℃ 열풍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분쇄 조제하

다.신 의 부 별 시료 비는 2010년 각 수확기별로 1번차 5월 17일,2번차

7월 8일,3번차 8월 24일,4번차 10월 18일에,본엽 5엽이 50% 이상 개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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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엽을 난괴법 4반복으로 채취한 후 심,상 1엽,2엽,3엽,4엽,5엽 기 등

7개 부 로 구분하여 분리하 다(Fig.2).

신 의 기 시료 비는 2011년 3번차 8월 24일,4번차 10월 18일에 각각

본엽 5엽이 50% 이상 개된 1심 5엽을 난괴법 4반복으로 채취한 후,심과 본엽

을 제거한 기를 즉시 자 인지(생엽 시료온도 100℃ 내외)에서 1분간 살청

처리한 후 실온에서 식힌 다음,상부, 부,하부 3부분으로 분리한 후(Fig.3),

65℃ 열풍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후 분쇄 조제하 다.

2.신 의 품질 련 성분함량 분석

찻잎의 주요 품질 련 성분함량 분석은 각 채엽단계 부 별로 구분되어 채

취된 시료는 즉시 자 인지(생엽 시료온도 100℃ 내외)에서 1분간 살청 처리한

후 실온에서 식힌 다음,65℃ 열풍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한 후,시료 분쇄기를

이용하여 200메쉬 정도로 미세하게 분쇄하여 조제되었다.

미세 분쇄된 찻잎 시료는 근 외선 분 도계(MPA FT-NIR,Bruker,MA,

Germany)를 이용하여 3반복으로 측정한 후 평균토록 설정하여,총 유리 아미노

산(%),데아닌(%),총 카테킨(%),카페인(%),탄닌(%),비타민 C(mg/kg),섬유소

(%) 개별 카테킨 등에 해 분석을 수행하 다.

3.신 의 무기성분 함량 분석

찻잎의 무기성분 함량의 분석을 한 시료 비 조제는 품질 련 성분함량

분석을 한 방법과 동일하게 하 다.이들 시료의 무기성분에 해 농 진흥청

토양 식물체분석에 의하여 분석하 다(NIAST,2000). 질소(T-N)함량(%)

은 황산습식(H2O2-H2SO4)분해법에 의하여 조제된 시료 0.5g을 100㎖ 경질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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륨 라스크에 취한 다음 Conc.H2SO45㎖를 가한 다음 열 에서 H2O20.5㎖씩

을 넣으면서 백색 투명할 때까지 완 히 분해한 다음, 달장치(Kjeltec2400,

Foss,Denmark)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다량원소인 K(%),Mg(%) Ca(%)과

미량원소인 Fe(mg․kg
-1
),Mn(mg․kg

-1
),Zn(mg․kg

-1
) Cu(mg․kg

-1
)를,그

리고 기타 성분 Na(%)등은 질소(T-N)의 황산습식(H2O2-H2SO4)분해법으로

분해된 시료를 히 증류수로 희석하면서 원자흡수 분 도계(AAs 700,

Perkinelmer,USA)장비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

4.토양의 이화학 특성 분석

토양의 이화학 특성은 시험포장의 각선 방향으로 4지 을 선택하여,매달

(차나무 생육기인 4～10월) 순경에 토양시료 채취기인 오가(augar)를 이용하여

표토 15cm내외의 근권에서 지 별 4반복의 토양을 채취한 후 혼합하여 풍건하

고,2mm 체 의 표 체(200메쉬)를 통과시켜 조제하 다.이들 토양시료의 이

화학 특성에 해 농 진흥청 토양 식물체분석에 의하여 분석하 다

(NIAST,2000).

토양 pH와 EC는 pH메터기를 이용하여 풍건토양 5g을 50㎖ 비이커에 취하고

증류수 25㎖를 가한 뒤 때때로 유리 으로 어주면서 1시간 방치 후 60 내에

측정하 다.유기물(OM)은 조제된 토양시료 0.1g을 250㎖ 삼각 라스크에 취하

여 10ml의 0.4N 크롬산칼리황산혼합용액을 가한 다음 소형 깔떼기를 덮고 200

℃ 정도의 뜨거운 열 에서 가열하 다. 라스크 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5분간 끓인 다음 식힌 후 증류수 약 150㎖를 가했다.약 5㎖이 85%

H3PO4과 5～6방울의 지시약을 가하고 0.2N황산 제1철암모니움 용액으로 정하

다.

토양의 질소(T-N)함량(%)은 조제된 풍건토양 5g을 달 라스크에 넣고

황산염혼합분말 5g과 Conc.H2SO425㎖를 넣고 잘 혼합하 다.혼합된 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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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해용 기로에서 분해하여 냉각한 다음 증류수 350㎖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달장치(Kjeltec2400,Foss,Denmark)을 이용 측정하 다.기타 치환성 양이온

미량 성분은 풍건토양 5g을 100㎖ 삼각 라스크에 넣고,침출액(1N-NH4OAC

pH 7.0)50㎖를 가하여 30분간 진탕한 다음 No.2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원자흡

수 분 도계(AAs700,PekinElmer,USA)로 분석하 다.

5.통계분석

처리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SAS 로그램(Packagerelwase9.2)을 이용하여

p < 0.05수 에서 수행하 다.평균간 비교는 Duncan의 다 검정(Multiple

rangetest)에 의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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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Teashootsharvestedatdifferentgrowthstages.A,oneanda

bud;B,twoandabud;C,threeandabud;D,fourandabud;E,five

andabud.

Fig.2.Eachsamplepartseparatedfrom theharvestedteashoot.A,bud;

B,1stleaf;C,2ndleaf;D,3rdleaf;E,4thleaf;F,5thleaf;G,stem.

Upper

Middle

Lower

Fig.3.Eachsamplepartseparatedfrom theharvestedtea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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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고찰

1.생육단계별 신 의 품질 무기성분 특성

1)신 의 품질특성

제주지역에서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의 변

화는 Fig.4에 나타낸 바와 같다.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1번차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번차는 3번차보다 격히 감소하여 약간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한 생육단계별로 보면 하 엽이 포함되어 채엽 시기가 늦어질

수록 차 낮아지는 경향이었다.이들 경향에 있어서의 품종간 차이는 크게 나타

나지 않았으나,사에미도리 품종은 생육단계가 늦어져도 함량이 높게 유지되는

특성을 보여 주었다.1번차에서는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1심 3엽기 까지는 3.5

～4.0% 내외 으나,이후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반면 2번차에서는

1심 1엽기 3.0% 내외에서 1심 3엽 1.5% 내외 수 까지 격히 감소한 후,이후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3번차에서의 함량은 2번차와 유사한 수 이었

으며,감소하는 경향은 1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Tanaka(1989)는 야부기다 1번차에서 총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엽 에 따라

감소(Tanaka,1989)한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Saba

와 Takyuu(1998)는 야부기다 품종에서 2번차의 아미노산 함량은 3번차보다 거

나 비슷하다고 한 보고와 유사하 다.그러나 Ikeda등(1993,2006)이 1번차의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품종에 따라 1.47～5.07%의 범 로 차이가 크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데아닌 함량의 변화는 Fig.5와 같다.모든

품종에서 데아닌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 다.1번차

에서 가장 높았고,3번차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2번차에서 가장 낮았다.2번차

와 3번차 간의 함량 차이는 었으나,1번차와 2～3번차와는 1.0% 내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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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다.생육단계에 따라서는 채엽이 늦어질수록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감소 정도에 있어서는 수확기와 품종 간에 차이가 있었다.특히,1번

차의 경우 사에미도리 품종은 하 엽이 포함되는 늦은 시기까지도 데아닌 함량

의 변화가 었으나,후슌 품종은 변화가 심한 편이었고,야부기다는 간 정도

를 보여 주었다.

Tanaka등(1989)은 야부기다 품종에서 데아닌 함량이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진 으로 감소하 고,2번차 함량은 1번차의 1/2수 이라고 보고하 는데,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그러나 Park등(2008)이 재래종에서 데아닌의 함량

이 2번 수확기가 3번 수확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는 다소 상이하

다.한편 데아닌 등의 아미노산 함량은 차 ,생육기 시비수 등과 같은 환

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nan등,1991;Saba등,1998).

특히 데아닌의 경우 생육기의 함량 차이 정도가 품종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Saba와 Takyuu,1998)된 바 있다.그러므로 2번차와 3번차간의 함량 차이는

품종과 환경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카테킨 함량의 변화를 Fig.6에 나타내었

다.카테킨 함량은 생육단계가 진행되어 채엽이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

다.그러나 아미노산과는 달리 1번차에서 가장 낮았고 2번차에서 가장 높았으나,

감소의 정도는 2번차에서 가장 격히 이루어졌다.품종에 따라서도 수확기와 생

육단계별 함량과 그것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사에미도리 품종

이 수확기 간에 차이가 가장 었고,후슌 품종이 수확기에 따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신 내 카테킨 종류별 함량은 Table1과 같다.신 의 함량면에 있어

서 -(-)epigallocatechingallate(EGCG),-(-)epicatechingallate(ECG),-(-)

epicatechin(EC)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수확기에 있어서는 EGCG와 EGC가

모든 품종에서 같은 경향을 보 는데,2번차에서 가장 높았고,3번차,1번차 순이

었다.이와 달리 EC는 3번차에서 가장 높았고,2번차,1번차 순이었다.

이는 야부기다 품종과 국내 재래종에서 카테킨의 성분별 함량이 EGCG,EGC,

ECG,EC의 순으로 높다는 보고(Iwasa,1997;Park등,2008)와 베니후지,유타카

미도리,야부기다 가나야미도리 품종에서 채엽단계에 따라 총 카테킨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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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EC,ECGandEGCGcontent(%)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

stagesandharvestingseasons.

Cultivar Growthstage
EC ECG EGCG

1stcrop 2ndcrop 3rdcrop 1stcrop 2ndcrop 3rdcrop 1stcrop 2ndcrop 3rdcrop

Saemidori One& abud 0.28d
Z

0.90c 1.19ab 3.32a 3.89a 3.63a 11.3a 13.4a 12.6a

Two& abud 0.28e 1.05b 1.12b 3.12a 3.52b 3.46a 10.6b 12.3b 11.9a

Three& abud 0.96a 1.27a 1.53a 2.60b 2.83d 2.07c 9.7c 10.5c 10.9b

Four& abud 0.66b 1.04b 1.20ab 2.64b 2.93c 2.04c 9.1d 9.6d 10.1b

Five& abud 0.57c 0.61d 1.10b 2.58b 2.70e 2.55b 8.0e 8.5e 9.0c

Yabukita One& abud 0.36c 1.18c 1.56b 3.28a 3.90a 3.55a 11.6a 13.8a 12.5a

Two& abud 0.42c 1.36b 1.32c 3.29a 3.53b 3.46a 11.4a 11.9b 11.8b

Three& abud 1.16a 1.67a 1.80a 2.16c 2.74d 2.46b 8.9b 10.1c 11.5b

Four& abud 0.84b 1.21c 1.52b 2.56b 2.95c 2.52b 9.2b 9.7c 11.0c

Five& abud 0.69b 1.08d 1.80a 2.50b 2.93c 2.26c 7.8c 8.5d 8.4d

Hushun One& abud 0.44d 1.38c 2.13a 2.96a 4.07a 3.18b 11.7a 14.1a 11.5a

Two& abud 0.37d 1.51b 1.55b 2.88a 3.76b 3.56a 11.0b 12.8b 11.0b

Three& abud 0.98b 1.67a 1.98c 2.33c 3.04c 2.04e 10.7b 10.9c 10.5bc

Four& abud 1.16a 1.37c 1.36d 2.32c 3.02c 2.18d 9.8c 10.4c 10.2cd

Five& abud 0.71c 0.75d 0.63e 2.50c 2.76d 3.07c 8.2d 9.0d 9.7d

Z
Duncan'smultiplerangetestat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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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는 보고((Iwasa,1977;Nesumi등,1997)와는 유사하 다.채엽시기에

따라서는 국내 재래종의 경우 1번차에서 가장 낮았고 2번차,3번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Park등,2008),야부기다,유타카미도리,사야마가오리 품종 등 일본

육성 품종의 경우는 1번차에서 가장 낮았으나,2번차와 3번차 간에는 차이가 없

다고 보고(Nesumi등,1997)된 바 있는데,본 연구결과는 국내 재래종의 경우와

는 달리,일본 육성 품종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하 다.그러나,이와 달리 동

일 일본 육성 품종인 야부기다 품종에서도 카테킨 성분별 함량이 EGCG,ECG,

EGC,EC의 순으로 높다는 보고(Saijo,1981)도 있는 바,이들 카테킨의 함량에는

품종과 환경의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 아미노산

데아닌 성분과 카테킨 성분의 1번차와 2번차 3번차 수확기 간에 함량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이는 향후 차의 맛과 기능 인 측면에서 요하게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졌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카페인 함량의 변화를 Fig.7에 나타내었

다.카페인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신 가 크게 자랄수록 감소하 다.품종의 반

응은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향이었다.사에미도리 품종에서는 1번차

에서 가장 높고,3번차,2번차 순이었다.그러나 야부기다와 후슌 품종에서는 1번

차와 3번차간에 차이가 거이 없었고,2번차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

이는 국내 재래종과 야부기다 품종에서 채엽단계에 따라서 감소하고 수확기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Park등,2008;Anan등,1991)와 비교해 볼 때,사에

미도리 품종에서는 일치하 으나 야부기다와 후슌 품종에서는 약간 다른 경향이

었다.그러나 품종간 그리고 동일 품종에서의 연차간 카페인 함량에 변이가 나타

나고 있는 바(Ikeda등,2006),품종과 환경에 따라 수확기 간에 함량 차이의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탄닌 함량의 변화 양상에 있어서 수확기 간에 차이는 매우 은 편이었다(Fig.

8).생육이 진행될수록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1심 2엽 이후 격히 감소

한 다음 1심 3엽기부터 5엽기까지 변화가 완만해지는 특징을 나타내었다.품종에

따라서는 탄닌 함량과 변화 양상이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향이었다.

1번차에서는 탄닌 함량이 사에미도리 품종에서 가장 높았으나,2번차에서 후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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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Caffeinecontent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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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Tannincontent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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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슌 품종에서 가장 높았고,3번차에서는 이들 양상이 생육단계에 따라서 달라졌

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탄닌의 변화 양상은 야부기다 품종에서 채엽시기가

늦어질수록 탄닌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감소하 다는 보고(Anan 등,1991;

Tanaka등,1989)와는 일치하는 경향이었으나,국내 재래종의 경우 채엽단계에

따라서는 감소하나 채엽 시기에 따라서는 증가하 다는 보고(Park등,2008)와는

다른 경향이었다.이는 신 의 생육단계와 채엽시기가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아졌다.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탄닌 함량에 차이가 있고

(Ikeda등,1993;Tanaka등,1989),수확기에 따른 함량 차이가 품종에 따라서는

연차간의 변이로 나타나고 있어서(Ikeda등,1993)품종에 따른 환경에 한 반

응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사에미도리와 후슌 품종은 모두 교배육종 과

정에서 야부기다 품종의 유 형질을 이어받고 있다.그러므로 이들 품종들의 연

차간 탄닌 함량 변이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단되었다.

비타민 C함량의 품종별 수확기 채엽 단계간 변화는 Fig.9에서 보는 바와

같다.모든 품종에서 1번차의 비타민 C함량이 가장 높았고,2～3번차간 차이는

없었다.사에미도리와 야부기다 품종에서는 생육이 진 될수록 함량 변화가 은

편이었으나,후슌 품종은 1번차의 경우 함량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앞의 다른 품질 련 성분들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Tanaka등(1989)은 야부기다 품종에서 1번차가 2번차보다 함량이 높았으며,1

번차에서는 채엽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2번차에서는 약간 감소하 다고

보고하 는데 본 연구결과와는 비슷하 다.그러나 국내 재래종에서 수확기가 늦

어질수록 함량이 낮아졌으나 채엽단계에 따라 감소한다는 보고(Park등,2008)와

는 차이가 있었다.한편 Ikeda등(2006)은 동일 품종에서도 연차간 변이를 나타

나고,그 정도의 차이도 다르다고 하 는 바,본 연구결과가 환경의 향에 의한

품종의 반응 차이와 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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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VitaminC contentofnew young 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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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Crudefibercontent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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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섬유 함량은 품종별 수확기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Fig.10).생육단계

에 따라서는 하 엽이 많아질수록 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이는

Tanaka등(1989)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는데,잎의 경화와 계되는 것

으로 단되었다.

2)신 의 무기성분 특성

각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신 의 총질소 함량의 변화는 Fig.11

에 나타낸 바와 같다.신 의 총질소 함량은 수확기 간에는 1번차 4～6%로 높았

고,2번차와 3번차는 3.0～5.5%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 다.품종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채엽단계에서는 1심 1엽이 가장 높았고,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이었다.일본 국내 녹차의 총질소 함량은

3～6% 내외로 보고(Park등,2008;Kim 등,2000;Oishi,1988)되어 왔는데,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고,제주지역의 야부기다 품종에서도 5～6% 내외의 함

량이 보고(Kim 등,2000)된 바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수확기 간에 차이는

재배환경 시비 리 등의 재배 요인이 보다 크게 계하는 것으로 보아졌다.

따라서,향후 동일한 시비량 조건에서도 분시 등 시비법에 따른 총질소 함량에

미치는 향을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품종 수확기에 다른 생육단계별 다량원소인 K의 함량 변화는 Fig.12와 같

다.K 함량에 있어서 품종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생육단계에서는

1심 1엽에서 약간 낮고 이후 생육단계에서 일정한 수 을 유지하 다.수확기 간

에도 1번차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 을 뿐 체 으로 2% 내외로 비슷한 경향

을 보 다.이는 이 에 보고된 K 함량,엽 차기별 경향(Hirotsugu등,

1985;Katsunori등,2005;Kim 등,2007)과 매우 유사한 편이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다량원소인 Mg의 함량 변화는 Fig.13와

같다.Mg함량은 0.1～0.15% 내외로서 K 함량의 약 1/10을 나타내었고,수확기

생육단계 간에는 차이는 거의 없었고,품종 간에는 1번차에서는 후슌이 생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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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T-N content(%)ofnew young 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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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Mg content(%)ofnew young 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 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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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Cacontent(%)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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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었고,2번차에서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0.1% 내외

로 가장 낮았으며,후슌 품종이 0.14% 내외 높은 경향을 보 다.이 의 연구보

고와 비교할 때,함량과 수확기별 경향은 유사하 다(Etsuo등,1978;Hirotsugu

등,1985;Katsunori등,2005).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다량원소인 Ca의 함량 변화는 Fig.14와

같다.Ca함량은 0.04～0.11% 내외 으며,수확기 간에는 큰 차이가 없이 1번차

가 조 높은 경향이었고,생육단계에서는 1심 1엽보다 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

됨에따라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품종 간에는 1번차에서만 사에미도리

와 후슌 품종간에 조 차이가 있었을 뿐 나머지 수확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의 연구보고와 비교할 때 생육단계와 수확기별 경향은 유사하 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 다량원소의 함량이 지역과 품종에 따라 조 씩 달라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미량원소인 Fe의 함량 변화를 Fig.15에

나타내었다.Fe의 함량은 1번차 150～240mg/kg,2번차 130～210mg/kg,3번차 80

～130mg/kg내외순으로 낮은 경향이었고,생육단계에서는 1심 3엽과 1심 4엽에

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지만 체 으로 함량의 큰 변화는 없었다.이는 이 의

연구보고(Etsuo등,1978;Hirotsugu등,1985;Katsunori등,2005)와 매우 유사

한 것이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미량원소인 Cu의 함량 변화를 Fig.16에

나타내었다.Cu의 함량은 6～16mg/kg내외인데,품종간 차이는 었으며,수확

기 생육단계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이는 이 의 연구보고(Etsuo

등,1978;Hirotsugu등,1985;Katsunori등,2005)와 매우 유사하 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미량원소인 Zn의 함량 변화를 Fig.17에

나타내었다.Zn의 함량은 40～80mg/kg내외로 품종 간에는 차이가 없었고,수확

기 간에는 1번차,3번차,2번차 순이었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생육단계에서는

체 으로 1심 1엽에서 높았고,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경

향을 보 다.이는 함량 면에서 국내에서 보고(Ko등,2010)된 수 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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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일본에서 보고(Katsunori등,2005)된 야부기다 품종의 함량보다는 높은 편

이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미량원소인 Mn의 함량 변화를 Fig.18에

나타내었다.Mn의 함량은 3번차 250～420mg/kg,1번차 200～380mg/kg,2번차

160～280mg/kg내외 순이었으며,생육단계에서는 체 으로 1심 1엽보다는 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품종 간에는 1번차와 2

번차에서는 야부기다 품종이 높았고,사에미도리 품종이 낮은 경향을 보 으나,

3번차에서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높아지고 야부기다 품종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일본에서의 야부기다 품종에서 보고(Etsuo등,1978;Hirotsugu등,

1985;Katsunori등,2005)와 매우 유사하 다.그러므로 품종간 차이도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Na함량은 1번차에서 400～600mg/kg,2번과 3번차 100～300mg/kg내외를 나

타내어 1번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3번차,2번차 순이었다(Fig.19).품종

생육단계 간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이는 Ko등(2010)이 제주지역 녹

차의 무기성분 분포특성에서 첫물차의 Na함량 315.33～370.69mg/kg라는 보고와

는 달리 1번차는 약간 높았고,2번차와 3번차에서 낮은 경향을 보 다.그러나,

채소와 과일에서도 계 에 따른 Na함량의 변화가 있는 것(Kim 등,2007)을 볼

때 수확기에 따른 Na함량의 변화는 차나무의 고유 특성으로 생각되었다.

한편,차나무 생육기간 동안 시험포장 토양의 이화학 특성은 Table2에 나

타내었다.시험포장은 농암갈색 화산회 토양으로 토양산도는 5.01～5.28범 고,

총질소 함량은 0.23～0.35%로 연 일정한 수 을 유지하 다.양이온 치환용량

인 K,Ca,Mg Na등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고,EC가 7월 이후 약간 높아지

는 경향이었으며,기타 미량원소인 Cu,Zn Mn함량도 큰 변화가 없이 일정

하 다.유기물 함량(g/kg)은 4월,9월과 10월에 450～500g/kg으로 조 높은 경

향이었으나,5월부터 8월까지는 320～380g/kg수 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그

러므로 이들 토양특성이 신 무기성분에 미치는 향은 은 것으로 생각되며,

품종,생육단계 수확기에 따른 차이는 환경요인과 반응하여 나타나는 특성으

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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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Fecontent(mg/kg)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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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6.Cucontent(mg/kg)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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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7.Zncontent(mg/kg)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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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8.Mncontent(mg/kg)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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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Nacontent(mg/kg)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differentgrowthstagesand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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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Soilchemicalcharacteristicsofteaplantationintheyearof2011.

Month
pH

(1:5)

Organicmatter

(g/kg)

EC

(dS/m)

T-N

(%)

Ex-cmol
+
/kg Cu

(mg/kg)

Zn

(mg/kg)

Mn

(mg/kg)K Ca Mg Na

Apr. 5.28 450 0.095 0.35 1.55 1.87 1.09 0.13 1.67 0.38 21.8

May 5.13 364 0.097 0.27 1.66 2.23 1.24 0.15 1.63 0.34 17.9

June 5.01 362 0.094 0.25 1.47 1.98 1.18 0.12 1.52 0.39 11.3

July 5.01 388 0.141 0.23 1.39 1.99 1.13 0.12 1.51 0.46 12.3

Aug. 5.10 326 0.139 0.24 1.21 1.86 1.09 0.13 2.36 0.51 10.9

Sep. 5.09 486 0.140 0.32 1.28 1.83 1.01 0.11 1.46 0.83 11.6

Oct. 5.08 503 0.141 0.29 1.17 1.81 1.07 0.12 1.28 0.7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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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육단계별 신 의 연차 품질특성 변화

제주지역 환경조건에서 수확기와 생육단계에 따른 차나무의 연차 품질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야부기다 품종을 공시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품질특성을 분석하 다.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의 변화는 Fig.20에 나타낸 바와 같다.총 유리 아미노

산 함량은 3개년 모든 연도에서 1번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로 4번차

으며,2번차와 3번차는 비슷하 다.연차간 변이는 1번차에서는 2011년도가 2010

년보다 0.5%정도 높은 경향을 보 고,2번차에서는 2011년차에 2.2～4.2%로 2010

년 1.0～2.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3번차와 4번차에서는 연차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이는 차나무 생육기에 환경 향이 연차간에 달라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생육단계에 따라서는 모두 공히 1심 1엽에서 높았고,1심 5엽

으로 진행됨에 됨에 따라 격히 낮아졌으며 1번차와 2번차에서 심하게 나타났

고,3번차와 4번차에서는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야부기다 품종의 연차 총 유리 아미노산 특성에 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Tanaka등(1989)은 야부기다 품종의 1번차에서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엽 에

따라 감소한다고 하 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한 Saba와 Takyuu

(1998)는 야부기다 품종에서 2번차의 아미노산 함량은 3번차보다 거나 비슷하

다고 하 는데 2011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그

러나,1번차에서 3년간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4.0～5.0%인 본 연구 결과는,

Ikeda등(1993,2006)이 첫물차의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품종에 따라 1.47～

5.07%의 범 로 차이가 크다고 보고한 것과는 상이하 다.

연차별 수확기 생육단계에 따른 데아닌 함량의 변화는 Fig.21와 같다.모

든 년도에서 데아닌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 다.1번

차에서 가장 높았고,4번차가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2번차와 3번차에서는 비슷

하게 낮았다.2번차와 3번차 간의 함량 차이는 었으나,1번차와 2～3번차와는

1.0% 내외의 차이가 있었고,4번차와는 0.5%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생육단계에

따라서는 채엽이 늦어질수록 진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감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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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수확기 간에 차이가 있었다.연차간에는 2번차에서 2011년도가 가장

높았으나,2010년도에는 2번차와 3번차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데아닌 함량은 차엽의 아미노산 에서 가장 많아 50～60% 정도를 차지하는

성분(Chaturvedula와 Prakash,2011)으로 성분량이 높을수록 고 차로 인식되고

있는데,이것은 데아닌이 차 특유의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

다.Lee등(2004)에 의하면 하우스 재배에서 데아닌 함량은 0.83～2.31% 범 인

데,첫물차 1.64%,두물차 1.40%,세물차 1.29%로 감소하 고,Park등(2008)에

의하면 육지부 재래종에서 데아닌 함량이 2번 수확기가 3번 수확기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는데,본 연구에서 1·번차는 유사한 경향을 보 으나,2번

차와 3번차 간에는 비슷하게 나타나 약간 다른 경향을 보 다.이는 데아닌 성분

이 뿌리에서 합성되어 기를 거쳐 새 ,새잎으로 이행하고,잎에서는 강한

선에 의하여 산화되어 카테킨을 변화한다는 보고(Muramatsu,1995)와 같이 찻잎

의 품종과 재배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연차별 수확기 생육단계에 따른 총 카테킨 함량의 변화를 Fig.22에 나타

내었다.총 카테킨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과 같이 연차간에 구분없이 3개

년 동안 생육단계가 진행되어 채엽이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그러나

수확기 간에는 총 유리 아미노산과는 달리 2번차에서 가장 높았고,1번차와 4번

차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 고,연차간에는 2010년이 2011년도 보다 체 으

로 높아 온도와 요하게 계되는 것으로 단된다.

카테킨은 모든 차나무에 부 마다 존재하나 새 과 잎에 12～18%정도 함유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Park등(1997)의 수확기별 2번차 9.12～13.36%,3번차

9.07～13.90%,1번차 8.41～12.02%의 경향과는 유사하 다.그러나 Lee등(2004)

이 품종 수확기별 함량에서 10.33%～13.85% 범 로 1번차 11.57%,2번차

12.59%,3번차 12.90%로 시기별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한 보고와 Muramas(1994)

와 Kim(1996)등이 카테킨 함량은 온도가 상승하고 햇빛이 강할 때 합성이 진

되어 계 으로는 8월경에 가장 많았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약간 상이한 결과

로,이는 지리 환경 특성과 품종 그리고,당해 연도 기상 재배환경에 향

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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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 카테킨 종류별 함량은 Table3과 같다.연차간 변이에서도 신 의 함

량면에 있어서 -(-)epigallocatechingallate(EGCG),-(-)epicatechingallate

(ECG),-(-)epicatechin(EC)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수확기에 있어서는 EC의

함량은 수확기 간에는 2번차와 3번차가 높았고,4번차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연차간에는 2009년도 1번차에서 가장 높았을 뿐 나머지 연차간에는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생육단계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EGC의 함량은 수

확기 간에는 2009년도 1번차가 가장 고 3번차가 가장 높았으며,2010년도에는

2번차와 4번차가 높은 경향을 보 으며,2011년도에는 4번차가 1.29～2.49%로 가

장 낮았다.연차간 변이는 2011년도가 1번차,2번차,3번차에서 모두에서 가장 높

은 반면,4번차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생육단계별에서는 1심 1엽에서

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EGCG의 함량은 개별

카테킨 종류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냈고,연차간에는 함량변화가 큰 차이가

없었으나,수확기 간에는 1번차가 체로 낮은 반면 2번차 높은 경향을 보 다.

생육단계별에서는 모두 연차 수확기에서 1번차에서 가장 높았고,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되면서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찻잎에는 이성질체를 포함하여 8종류의 카테킨 화합물이 있는데,그 주요

화합물은 EC,ECG,EGCG,EC4종류를 들 수 있는데,카테킨 종류별로는 Lee

등(2004)이 첫물차 EC(0.68%)〈ECG(0.94%)〈EGC(2.0%)〈EGCG(3.07%)순으로

함량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야부기다(Iwasa,1977)와 국내 재래종(Park 등,

2008)에서 카테킨의 성분별 함량이 EGCG〉EGC〉ECG〉EC의 순으로 높다는 보

고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한 수확기에 따라서는 Park등(2008)이 국내 재

래종의 경우 1번차에서 가장 낮았고 2번차,3번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

와는 유사하 으나,Lee등(2004)이 보고한 EGCG함량이 1.50%～15.16%로 첫물

차 3.07%,두물차 7.59%,세물차 13.53%로 채엽시기가 늦어질수록 히 증가

하 다는 것과는 다소 상이하여 품종과 환경의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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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0.Yearlyvariationintotalfreeaminoacidscontentofnew youngshoot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

seasonsofYabukitacultivar.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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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YearlyvariationinEC,ECGandEGCGcontent(%)ofnew youngshoot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

seasonsofYabukitacultivar.

Year Growthstages
EC ECG EGCG

1stcrop2ndcrop 3rdcrop4thcrop 1stcrop2ndcrop3rdcrop4thcrop 1stcrop2ndcrop3rdcrop4thcrop

2009 One&abud 1.56b
Z
1.73a 1.33a - 1.67b

Z
3.08a 3.07a - 13.1a

Z
12.6a 12.0a -

Two&abud 1.77a 1.61ab 1.06ab - 1.58b 2.85a 3.25a - 11.5b 11.6b 11.9a -

Three&abud 1.86a 1.54b 0.95bc - 1.45b 2.65a 3.08a - 9.8c 10.1c 10.6b -

Four&abud 1.82a 1.55b 0.71c - 2.14a 2.88a 2.95a - 7.9d 7.2d 9.4c -

Five&abud 1.80a 1.72a 0.89bc - 2.16a 2.79a 2.57a - 7.2e 7.8e 7.9d -

2010 One&abud 0.36c 1.18c 1.56b 0.66b 3.28a 3.90a 3.55a 1.51c 11.6a 13.4a 12.5a 12.0a

Two&abud 0.42c 1.36b 1.32c 0.76a 3.29a 3.53b 3.46a 1.52c 11.4a 11.9b 11.8b 11.8b

Three&abud 1.16a 1.67a 1.80a 0.83a 2.16c 2.74d 2.46b 1.29d 8.9b 10.1c 11.5b 10.7c

Four&abud 0.84b 1.21c 1.52b 0.39c 2.56b 2.95c 2.52b 1.79b 9.2b 9.7c 10.9c 9.5d

Five&abud 0.69b 1.08d 1.80a 0.58b 2.50b 2.93c 2.26c 2.49a 7.8c 8.5d 8.4d 7.3e

2011 One&abud 0.59c 1.32c 1.47c 0.91a 2.86b 3.49b 2.89a 3.28c 10.5b 12.9a 11.7a 11.1a

Two&abud 0.86b 1.12d 1.58b 0.72b 2.44c 3.76a 2.73b 3.32c 11.7a 12.8a 11.4a 11.1a

Three&abud 0.98b 1.47b 1.73a 0.18d 2.28c 3.00c 2.27c 3.98b 10.0c 10.9b 10.1b 10.5b

Four&abud 0.15d 1.58b 1.69a 0.34c 3.37a 2.15d 2.16c 4.17a 10.7b 8.5c 9.1c 10.5b

Five&abud 1.25a 2.38a 1.58b 0.62b 2.03d 1.80e 1.99d 2.26d 8.0d 7.1d 8.3d 9.2c

Z
Duncan'smultiplerangetestat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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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부기다 품종의 연차별 수확기 생육단계에 따른 카페인 함량의 변화를

Fig.23에 나타내었다.카페인 함량은 1번차는 2009년도가 가장 낮았고,2011년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 으며,2번차에서도 비슷하 으나,3번차와 4번차에서는 연

차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생육단계별 카페인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총

카테킨 함량 변화와 같이 1심 1엽에서 가장 높았고,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

에 따라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이는 국내 재래종(Park등,2008)과 야부기다 품종(Anan등,1991)에서 채엽단

계에 따라서 감소하고 수확기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유사

하 다.그러나 Ikeda등(2006)은 야부기다 품종 여러 품종을 혼합한 연차간

변이가 0.5% 이내로 보고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러므로 연차간 변이에

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차의 기능성 성분 가장 많은 탄닌 함량의 연차 수확기 간의 변화 양상은

Fig.24에 나타내었다.생육단계별 탄닌의 함량변화는 생육이 진행될수록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고,연차간에는 2009년도 1번차에서 15～18%로 낮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 다.연차간에는 4번차에서

약간 낮은 반면,나머지 수확기 간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 다.Ikeda등(2006)에

따르면 야부기다 품종의 탄닌 함량은 14～15% 내외로 연차간 변이는 1% 내외로

은 편이나,구로다와세 품종에서는 연차간 변이가 5% 내외로 큰 편으로 품종

간 반응이 다름을 보고하 다.그러므로 동일 품종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함량과 연차간 변이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타민 C함량의 연차별 수확기 채엽 단계간 변화는 Fig.25에서 보는 바

와 같다.연차간에는 2009년도에 1번차에서 310～380mg/kg으로 약간 낮은 반면

나머지 수확기에서는 차이가 었으며,수확기 간에는 1번차와 4번차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 고,생육단계에서는 생육이 진 되면서 큰 변화가 없거나 미미

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비타민 C 함량의 연차간 변이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Ikeda등,2006),본 연구결과도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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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Yearlyvariationincaffeinecontentofnew youngshoot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seasonsof

Yabukitacultivar.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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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4.Yearly variationintannincontentofnew young shootsatdifferentgrowthstagesandharvestingseasonsof

Yabukitacultivar.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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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수확기 생육단계에 따른 조섬유 함량 변화는 Fig.26에 나타냈다.

생육단계에서는 생육이 진 됨에 따라 앞의 다른 성분과는 달리 뚜렷이 높아졌

으며,수확기 연차간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수확기에 따라 함량의 차이

가 없는 것은 이 보고(Tanaka등,1989)와 유사하 으나,연차간 변이는 지

까지 보고된 바 없어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험기간 동안 제주시 애월읍 성리 농산물원종장내 연도별 온도변화는 Fig.

27에 나타냈다.차나무 생육기간의 4월에서 10월까지의 온도변화를 보면,2010년

도 최고온도와 평균온도 최 온도 모두 가장 높았고,2009년과 2011년도는 비

슷하 으나,2011년 1월 ·하순경에는 최 온도가 -3.0℃로 평년에 비하여 매우

낮은 기상조건을 경과하 다.일조시간은 Fig.28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9년도가

체로 많았으며 특히 5월 상순에는 일평균 10.7시간을 많았고,다음으로 2011년

그리고 2010년이 가장 었다.강우량은 Fig.29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9년도에

는 생육기간 동안 일정한 강우량을 보 으나,2010년에는 6월에서 9월까지 집

강우로 강우량이 많았고,특히 8월 하순경에는 평균 30.5mm의 강우량을 나타냈

다.2011년도에는 6월에서 8월까지 집 강우가 있었으며,6월 하순경에는 평균

28.2mm,8월 상순 26.6mm의 강우량을 보 으나 다른 달에는 강우량이 평년에

비하여 었다.

찻잎의 품질특성에 한 연차 변이가 기상과의 상 계는 높으로 것으로

돤되었으나,본 연구에서 기상과의 련성에 한 결과 도출을 하지 못하 다.

따라서,앞으로 찻잎의 품질특성과 온도,일조 강수량 등 기상과의 상 계

에 한 보다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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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부 에 따른 품질 무기성분 특성

1)신 부 에 따른 품질특성

제주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 조생종인 사에미도리, 생종인 야부기

다,만생종인 후슌의 품종을 상으로 각 수확기에 따른 신 부 별 총 유리 아

미노산 함량의 변화는 Fig.30에 나타내었다.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모든 품

종에서 수확기 간에는 1번차가 1.72～5.3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번차

0.17～3.16%와 3번차 0.35～4.14%로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신 의 부

별 함량은 심과 상 1엽에서 가장 높았고,하 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었으나, 기에서는 4엽과 5엽보다 1%이상 높아 3엽수 의 높은 경향을 보 는

데,이는 기 부분도 차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품종에 따른 부 별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품종에 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

다.1번차인 경우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심에서 상 3엽까지 사에미도리 3.66～

5.30%,야부기다 2.72～4.88%,후슌 2.48～4.56%로 높게 나타났으나,4엽부터는 격히

감소하 다.2번차와 3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상 엽에서 높았고 하 엽에서는 격히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나, 기는 3엽 부 와 비슷한 함량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

야부기다 품종의 1번차에서 총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엽 에 따라 감소하고

(Tanaka 등,1998),2번차의 아미노산은 3번차보다 거나 비슷하다(Saba와

Takyun,1998)고 알려져 있는데,본 연구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러나

Ikeda등(1993,2006)이 첫물차의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품종에 따라 1.47～

5.07%의 범 로 차이가 크다고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이는 본 연구에

사용한 품종들이 아미노산 함량이 비슷한 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Ikeda등(1993,

2006)의 보고와 달리 품종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졌다.그러

나 본 연구에 사용한 품종 에서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1번차

에서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2번차와 3번차에서도 하

엽으로 갈수록 다른 품종보다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품질을 고려한 채엽 치와

방법을 설정할 때 달리 용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품질을 고려하면 사에미

도리 품종이 유리한 품종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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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0.Totalfreeaminoacids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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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수확기에 따른 신 의 부 별 데아닌 함량의 변화는 Fig.31과 같다.

공시된 모든 품종에서 데아닌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 다.1번차에서 데아닌 함량은 0.87～2.59%로 높은 경향이었고,2번차 0.11～

1.59%와 3번차 0.12～1.78%로 그 함량이 1% 로 낮은 경향을 보 으며,2번차와

3번차 간의 차이는 매우 었다.신 의 부 별 데아닌 함량은 상 엽에서 하

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으며,수확기 간에 감소폭은 1번차를 제

외한 2번차와 3번차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그러나,품종 간에는 1번차의 경

우 사에미도리 품종은 다른 품종에 비하여 하 엽에서 데아닌 함량 변화는 었

으나,후슌과 야부기다 품종은 변화가 심한 편이었다.

야부기다 품종에서 데아닌의 함량이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진 으로 감소

하 고,2번차 함량은 1번차의 1/2수 이라고 알려져 있는데(Tanaka등,1989),

본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그러나 Park등(2008)이 재래종에서 데아닌의

함량이 2번 수확기가 3번 수확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는 다소 차이

가 있었다.이는 데아닌 등의 아미노산의 경우 차 ,생육기 시비수 등과

같은 환경조건(Ana등,1991;Saba등,1998)은 물론 품종(Saba와 등,1998)에

따라서 그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와 계되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품종과 수확기에 따른 신 의 부 별 총 카테킨 함량의 변화를 Fig.32에 나

타내었다 총 카테킨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같이 하 엽으로 갈수록 낮아지

는 경향을 보 지만,그 정도는 매우 게 진행되었다.반면 기의 총 카테킨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이 3엽 수 으로 증가 하 던 것과는 달리 격히 떨어

지는 경향이었고,수확기 간에는 2번차〉3번차〉1번차 순이었으나 2번차와 3번차

간 차이는 은 편이었다.품종간 부 별 함량은 사에미도리 품종이 1번차에서

다른 품종과는 달리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2번차와 3번차에서도 낮

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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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Theanine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easons.

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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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Totalcatechin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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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 품종 수확기에 따른 부 별 카테킨 종류별 함량은 Table4와 같다.신

에서 카테킨 함량은 -(-)epigallocatechingallate(EGCG),-(-)epicatechingallate

(ECG),-(-)epicatechin(EC)의 순이었으며,수확기 간에 있어서 EGCG와 ECG는

모든 품종에서 2번차〉3번차〉1번차 순이었다.반면 EC는 3번차〉2번차〉1번차 순이

었는데,이는 국내 재래종(Park등,2008)과 야부기다 품종(Iwasa,1977)의 성분별 함

량이 EGCG,EGC,ECG,EC의 순으로 높다는 보고와 베니후지와 유타카미도리,야

부기다 가나야미도리 품종에서 채엽단계에 따라 총 카테킨 함량이 감소한다는 보

고(Nesumi등,1997)와 매우 유사하 다.채엽시기에 따라서는 국내 재래종의 경우 1

번차에서 가장 낮았고 2번차,3번차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Park등,2008),야부기

다,유타카미도리,사야마가오리 품종 등 일본 육성 품종의 경우는 1번차에서 가장

낮았으나,2번차와 3번차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Nesumi등,1997)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국내 재래종의 경우와는 달리,일본 육성 품종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일치하 다.그러나 동일 일본 육성 품종인 야부기다 품종에서도 카테킨 성분별 함량

이 EGCG,ECG,EGC,EC의 순으로 높다(Saijo,1981)는 상이한 보고도 있는 바,이

들 개별 카테킨의 함량에는 품종과 환경의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

각되었다. 한 총 유리 아미노산 데아닌 성분과 총 카테킨 성분의 1번차과 2번차

3번차 수확기 간에 함량이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어,이는 향후 차의 맛과 기능

인 측면에서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졌다.

품종과 수확기에 따른 신 의 부 별 카페인 함량의 변화를 Fig.33에 나타내

었다.부 별 카페인 함량의 특성은 총 유리 아미노산의 특성과 같이 하 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기에서는 수확기 간에 3번차 3.52～3.99%,

1번차 3.25～3.58%,2번차 2.79～3.20% 순이었으며 이는 3엽 수 정도로 높은

경향을 보 다.수확기에 따라 품종 간에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사에미도리 품

종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1번차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었고,3번차에서는 가장 낮

았고,2번차에서 다른 품종과 비슷한 경향을 보 다.반면 야부기다와 후슌 품종

에서는 모든 수확기에 비슷한 경향을 보 으며,수확기 간에는 3번차에서 가장

높았고,1번차와 2번차에서 비슷하게 낮은 함량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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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EC,ECGandEGCG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

harvestingseasons.

Cutivar Partsof
new youngshoots

EC ECG EGCG

1stcrop 2ndcrop 3rdcrop 1stcrop 2ndcrop 3rdcrop 1stcrop 2ndcrop 3rdcrop

Saemidori Bud 0.30a
Z

0.34c 0.60c 3.20a 3.80ab 3.71b 12.05a 13.18a 13.14a

1stleaf 0.30a 0.53a 0.79a 2.79b 3.51b 3.14c 9.26b 12.56a 12.30b

2ndleaf 0.30a 0.66ab 0.79ab 2.79b 2.86c 2.93dc 9.26b 10.63b 11.34c

3rdleaf 0.29a 0.29e 0.12e 2.56c 4.01a 4.32a 8.82c 9.59c 10.29d

4thleaf 0.22ab 0.73a 0.63bc 2.34d 2.57dc 2.85dc 7.86d 9.49c 10.22de

5thleaf 0.13b 0.57bc 0.40d 2.53c 2.44d 2.78d 7.68be 8.32d 9.63ef

Stem 0.20ab 0.40d 0.38d 2.53c 2.45d 2.76d 7.35e 7.90d 9.30f

Yabukita Bud 0.39b 0.41b 0.42a 3.20ab 3.92b 3.41b 13.32a 13.13a 13.40a

1stleaf 0.47a 0.80ab 0.55a 3.02b 3.70b 3.30b 12.19b 13.27a 13.30a

2ndleaf 0.41ab 0.92ab 0.42a 2.76c 3.18c 3.04c 11.68b 11.08b 12.01b

3rdleaf 0.23c 0.78ab 0.35a 2.67c 4.17a 4.06a 9.51c 9.71c 10.24a

4thleaf 0.47a 0.98a 0.58a 3.36a 2.90d 2.89c 7.27e 9.55c 11.09c

5thleaf 0.29bc 0.90ab 0.43a 2.40b 2.77d 3.01c 7.98d 8.54d 9.80de

Stem 0.31ab 0.63ab 0.42a 2.22b 2.83d 3.02c 6.52f 8.08d 9.32e

Hushun Bud 0.49a 0.53c 0.40dc 3.46b 3.67ab 3.63b 14.15a 13.20b 13.14a

1stleaf 0.48ab 0.92a 0.67a 3.20c 3.57b 3.47b 12.96b 13.93a 13.46a

2ndleaf 0.41abc 1.00a 0.51b 3.05dc 3.22c 3.06c 11.81c 12.20c 11.93b

3rdleaf 0.38bc 0.76b 0.48bc 2.89d 3.84a 4.61a 10.26d 9.92d 11.01c

4thleaf 0.30dc 0.87ab 0.47bc 2.62e 2.92d 3.01c 8.28e 10.37d 10.80c

5thleaf 0.44ab 0.51c 0.32d 3.79a 2.58e 2.98c 6.91f 8.81e 9.97d

Stem 0.22d 0.42c 0.18e 2.44e 2.58e 3.10c 7.35f 8.19f 9.21e
Z
Duncan'smultiplerangetestat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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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Caffeine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easons.

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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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래종(Park등,2008)과 야부기다 품종(Anan등,1991)에서 카페인 함량

은 채엽단계에 따라서 감소하고 수확기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본

연구결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이는 카페인 함량에 있어서 품종간 그리고 동

일 품종에서의 연차간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Ikeda등,2006)품종과 환경에

따라 수확기 간에 함량 차이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품종과 수확기에 따른 새싹의 부 별 탄닌 함량의 변화를 Fig.34에 나타내었

다.탄닌 함량은 2번차에서 조 높은 경향을 보 을 뿐 수확기 간에 뚜렷한 차

이는 없었고,품종 간에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1번차에서는 조 높은 경향이었으

나 3번차에서는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 다.부 별에서는 탄닌 함량은 하 엽으

로 갈수록 감소하 고, 기에서는 카테인 성분과 같이 1번차 12.9～15.6%,2번

차 14.4～14.8%,3번차 15.7～16.4%로 엽에 비하여 히 낮은 경향이었다.

야부기다 품종(Ana등,1991;Tanaka등,1989)과 국내 재래종(Park등,2008)

의 경우 채엽단계가 늦어질수록 탄닌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감소하 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그러나 국내 재래종에서 채엽

시기에 따라서는 탄닌 함량이 증가하 다는 보고(Park등,2008)와는 다소 차이

가 있었다.이는 품종에 따라서 탄닌 함량에 차이가 있고(Ikeda 등,1993;

Tanaka등,1989),수확기에 따른 함량은 연차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Ikeda등,

1993)과 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품종과 수확기에 따른 새싹의 부 별 비타민C함량의 변화는 Fig.35에 보는

바와 같다.수확기 간에는 1번차가 408.6～423.2mg/kg으로 가장 높았고,2번차와

3번차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새싹의 부 에서 1번차의 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에서는 상 엽보다 하 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2

번차와 3번차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보 다. 기 부분은 1번차와 2번차에서는 엽

에 비해 감소하 으나 3번차는 비슷하 는데,이는 앞의 품질 련 다른 성분들의

변화와는 상이한 양상이었다.반면 품종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는데,이는

Tananka등(1989)이 야부기다 품종에서 1번차가 2번차보다 함량이 낮았다는 보

고와는 다른 경향을 보 다.그러고,Park등(2008)이 국내 재래종에서 수확기가

늦어질수록 함량이 낮아졌으나 채엽단계에 따라 감소한다는 보고와도 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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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을 보 다.한편 Ikeda등(2006)은 동일 품종에서도 연차간 변이를 나타

나고,그 정도의 차이도 다르다고 하 는 바,본 연구결과가 환경의 향에 의한

품종의 반응 차이와 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조섬유 함량은 품종별 수확기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Fig.36).부 별 특성

은 상 엽 보다는 하 엽으로 갈수록 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이는

Tanaka등(1989)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는데,하 엽으로 갈수록 잎의

경화되는 것과 계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하 다.그리고, 기 부분은 1번차에

서는 하 5엽 보다는 은 경향을 보 고,2번차와 3번차는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기의 부 에 따른 조섬유 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세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65 -

1 s t  c r o p

0

5

1 0

1 5

2 0

2 5

3 0

3 5

B u d 1 s t  l e a f 2 n d  l e a f 3 r d  l e a f

T
a
n
n
in

 (
%

)

S a e m i d o r i  

Partofshoot

Fig.34.Tannin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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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5.VitaminC 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 shoots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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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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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의 기 부 에 따른 품질특성

신 부 별 품질 특성 연구결과 심과 상 엽으로 갈수록 품질이 양호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는데,특히 기부분이 4엽과 5엽보다는 품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결과를 얻어 찻잎 채취시 채엽 치에 따라 기가 포함됨으로써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3번차와 4번차를 상으로 신 의 기 치에 따른 품질특성을

조사하 다.

제주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 조생종인 사에미도리, 생종인 야부기

다,만생종인 후슌의 품종을 상으로 각 수확기에 따른 신 의 기 치별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의 변화는 Fig.37에 나타내었다.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기 상 부분이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간부 ,하 부분 순이

었다.수확기 간에는 3번차가 4번차보다 높은 경향을 보 고,품종에 따른 기

치별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품종에 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 다.

Tanaka등(1989)은 야부기다 1번차에서 총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엽 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 는데,이는 본 연구가 기 치에 따른 결과이지만 유

사한 경향이었다. 한 기부분에서 상 간 부분은 체 기의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보다 높아 차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품종 수확기에 따른 신 의 기 치별 데아닌 함량의 변화는 Fig.38와

같다.공시된 모든 품종에서 데아닌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유사한 변화 양

상을 보 다.3번차에서 데아닌 함량은 상 부분이 2.2～2.6%로 높은 경향이었

고, 간부분은 1.8～1.9%,하 부분은 0.8～1.0%로 그 함량이 1%내외로 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총 유리 아미노산과 같이 신 의 기 치별 데

아닌 함량은 상 부분에서 하 부분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으

며,수확기 간에 감소 폭은 3번차와 4번차에서는 1% 로 큰 차이가 있었다.그

러나,품종 간에는 데아닌 함량 변화가 크지 않았다.Tanaka등(1989)은 야부기

다 품종에서 데아닌의 함량이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진 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는데,이는 기의 치에 따른 연구결과와도 매우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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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Totalfreeaminoacids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tem pluckedfrom threecultivarsat3rdand4th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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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Theanine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tem pluckedfrom threecultivarsat3rdand4th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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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과 수확기에 따른 신 의 기 치별 총 카테킨 함량의 변화를 Fig.39

에 나타내었다 총 카테킨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는 달리 기 상 부분에서

11.5～13%로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간과 하 부분은 비슷한 경향이었다.

수확기 간에는 4번차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 으나,품종 간에는 비슷하 다.

신 기 치별 품종,수확기 생육단계에 따른 카페인 함량의 변화를

Fig.40에 나타내었다.카페인 함량은 품종 간에는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

는 경향이었는데, 체로 후슌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 고,4번차에서는 사에미

도리 품종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3번차에서는 야부기다 품종이 다소 높은 경

향을 보 다.신 기 치별 카페인 함량은 4번차는 상 보다는 하 부분으

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고,3번차는 상 간부분은 비슷하 으나 하

부분은 약간 높은 경향을 보 다.이는 국내 재래종(Tanaka등,1989)과 야부기다

품종(Iwasa,1977)에서 채엽단계에 따라서 감소하고 수확기 간에는 차이가 없다

는 보고와 달리, 기 치에 따라 수확기 품종 간에 약간 다른 경향이었다.

신 의 기 치에 따른 탄닌 함량의 변화는 Fig.41과 같다.탄닌 함량은 상

부분 보다는 하 부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품종 수확기 간

에는 3번차에서는 야부기다 품종이 가장 높았고,사에미도리 품종이 가장 낮았으

나,4번차에서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가장 높은 반면 야부기다 품종이 가장 낮아,

품종의 조만성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함량의 품종별 수확기 신 의 기 치별 변화는 Fig.42에서

보는 바와 같다.모든 품종에서 4번차의 비타민 C함량이 가장 높았고, 기

치에 따라서는 상 부분보다는 하 부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이

는 생육단계와 신 의 부 별 잎의 함량 특성과 매우 유하 다.

조섬유 함량은 품종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Fig.43).수확기 간에는 3번

차보다는 4번차에서 높았고, 기 치별에서는 상 보다 하 부분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이는 신 의 부 별 함량에서 하 엽으로 갈

수록 차 증가하는 경향과 일치하 으며 기의 경화와 계되는 것으로 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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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Totalcatechin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tem pluckedfrom threecultivarsat3rdand4th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 73 -

0 . 0

0 . 5

1 . 0

1 . 5

2 . 0

2 . 5

3 . 0

3 . 5

4 . 0

4 . 5

5 . 0

U p p e r  o f  s t e m  

C
a

ff
e
in

e
 (

%
)

Partofstem

Fig.40.Caffeine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 stem pluckedfrom threecultivarsat3rdand4th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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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Tannin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tem pluckedfrom threecultivarsat3rdand4thharvestingseasons.

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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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VitaminC 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tem pluckedfrom threecultivarsat3rdand4thharvesting

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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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Crudefiber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tem pluckedfrom threedifferentcultivarsat3rdand4th

harvestingseason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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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부 에 따른 무기성분 특성

제주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 조생종인 사에미도리, 생종인 야부기

다,만생종인 후슌의 품종을 상으로 각 수확기 신 부 별 T-N함량의 변

화는 Fig.44에 나타낸 바와 같다.T-N함량은 품종별,신 의 부 별,수확기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품종별로는 야부기다 품종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고,후

슌,사에미도리 품종 순으로 나타났다.1번 수확기에 특히 품종간 차이가 매우

뚜렷한 편이었는데,사에미도리 품종은 신 체 부 에서 다른 품종보다 낮았

으며,야부기다는 후슌 품종에 비해 1심 2엽까지는 약간 낮았으나,이후 하단 부

에서는 높은 경향이었다. 체 으로 신 의 부 별에서는 심에서 가장 높았

고,하 엽으로 갈수록 낮았으며,1번차를 제외하면 기에서 가장 낮았다.수확

기에 따라서는 1번차에서 신 내 함량 차이는 은 편이었고 2번과 3번차에서는

1번차보다 신 내 함량 차이는 큰 편이었으나,품종 간에는 비슷한 경향이었다.

일본 국내 녹차의 T-N 함량은 3～6% 내외로 보고(Kim 등,2000;Oishi,

1988;Park.등,2008)되어 왔으나,본 연구에서는 1심 3엽을 기 으로 한다면

6～10%로 매우 높은 수 이었다.특히 제주지역의 야부기다 품종에서도 5～6%

내외의 함량이 보고(Kim 등,2000)된 바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

난 것은 지역 는 수확기 요인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시비법 등과 계된

재배 인 요인이 보다 크게 계하는 것으로 보아졌다.따라서 향후 동일한 시비

량 조건에서도 분시 등 시비법에 따른 T-N 함량에 미치는 향을 상세히 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품종별 수확기 부 에 따른 다량원소인 K,Mg Ca의 함량 변화는 Fig.

45,46,47와 같다.K 함량에 있어서 품종 간 차이는 1번차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1번차에서 K 함량은 사에미도리 품종에서 3% 내외로 가장 높게 유지되

었으며,후슌이 야부기다 품종보다 심과 상 1엽,그리고 5엽과 기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나머지는 2% 내외로 비슷한 수 이었다.1번차의 사에미도리

품종의 경우를 제외하면 수확기와 엽 에 따른 K 함량은 2%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다.이는 이 에 보고된 K 함량,엽 수확기별 경향(Hirotsugu등,1985;

Katsunori등,2005;Etsuo등 1978)과 매우 유사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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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함량은 0.2% 내외로서 K 함량의 약 1/10수 을 나타내었고,품종 간,수

확기별 는 부 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이 의 연구보고와 비교할 때,함량과

수확기별 경향은 유사하 으나,엽 에서 하 엽일수록 감소한다는 보고와는 차

이가 있었다(Hirotsugu등,1985;Katsunori등,2005;Etsuo등,1978).Ca함량은

0.04～0.16% 내외를 나타내었는데,심에서 하 엽과 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

향이었으나,이는 1번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2번과 3번 수확기로 갈수록 차

약해지는 경향이었다.품종간 함량 비교에서는 야부기다 품종이,특히 하 엽과

기 부분에서 높은 경향이었다.이 의 연구보고와 비교할 때 함량에서 약간 높

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엽 별 수확기별 경향은 유사하 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 다량원소의 함량이 지역과 품종에 따라 조 씩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a함량은 1번차에서 300～600mg/kg,2번차와 3번차 100～400mg/kg내외를

나타내어 1번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번차와 3번차에서는 비슷한 수 이었

다(Fig.48).품종 엽 간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이는 Ko등

(2010)이 제주지역 녹차의 무기성분 분포특성에서 첫물차의 Na함량 315.33～

370.69mg/kg라는 보고와 비교할 때 1번차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고,2번차와 3

번차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경향을 보 다.따라서,Na함량은 수확기와 생

육 환경 특성에 따라 변이폭 매우 크기 때문에 추가 인 연구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품종별 수확기 부 에 따른 미량원소인 Fe,Mn,Zn Cu의 함량 변화를

Fig.49,50,51,52에 나타내었다.Fe의 함량은 1번차 200～300mg/kg,2번차 10

0～200mg/kg,3번차 50～100mg/kg내외를 나타내어 수확기에 따라 감소하는 경

향이 뚜렷하 으나,품종간 차이는 2번차를 제외하면 없는 편이었다.엽 에 따

라서도 1번차에서 심보다 상 1엽이 다소 높고 차 감소하는 경향을 제외하면

엽 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이 의 연구보고(Hirotsugu등,

1985;Katsunori등,2005;Etsuo등,1978)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Mn의 함량

은 100～650mg/kg내외를 나타내었는데,심에서 5엽으로 갈수록 증가하나 심에

서는 상 1～2엽 수 으로 낮았으며,수확차별로는 2번차에서 가장 증가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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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낮은 편이었고,1번차,3번차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 다.품종간 비교에서는

1번차와 3번차에서 차이가 있었으나,2번차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체로 야부

기다와 사에미도리 품종이 후슌 품종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이는 일본에

서의 야부기다 품종에서 보고(Hirotsugu등,1985;Katsunori등, 2005;Etsuo

등,1978)된 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그러므로 품종간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생

각되었다.Zn의 함량은 35～90mg/kg내외로 품종 수확기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엽 별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는 함량 면에서 국내

에서 보고(Ko등,2010)된 수 과 일치하 으며,일본에서 보고(Katsunori등,

2005)된 야부기다 품종의 함량보다는 높은 편이었다.엽 수확기별 경향에서

는 이 보고(Hirotsugu등,2005;Etsuo등,1978)와 유사하 다.Cu의 함량은

2～10mg/kg내외인데,품종간 차이는 었으며 엽 차기에 따라서 약간 감

소하는 경향이었다.이는 이 의 연구보고(Hirotsugu 등,1985;Katsunori등,

2005;Etsuo등,1978)와 매우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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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T-N 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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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K 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tages.

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 82 -

1 s t  c r o p

0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a  b u d 1 s t  l e a f 2 n d  l e a f 3 r d  l e a f

M
g

 c
o

n
te

n
t 

(%
)

S a e m i d o r i

Partofshoot

Fig.46.Mg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tages.

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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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Cacontent(%)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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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Fecontent(mg/kg)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

stage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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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0.Mncontent(mg/kg)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

stage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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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Zncontent(mg/kg)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

stage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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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Cucontent(mg/kg)indifferentpartsofnew youngshootpluckedfrom threecultivarsatdifferentharvesting

stages.Verticalbarsindicatethestandard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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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종합고찰

제주지역 환경조건에서의 품종과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신 의 품질 련

성분 무기성분의 특성을 분석하고자,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본 연

구를 수행하 다.조생종 사에미도리, 생종 야부기다 만생종 후슌 3품종을

공시하여 1번차,2번차 3번차 시기에 1심 1엽부터 1심 5엽에 이르기까지 신

의 품질 무기성분 특성을 조사하 다.품종 수확기에 따른 신 의 부 별

특성은 1심 5엽기에 신 를 채취하여 심,상 1엽,2엽,3엽,4엽,5엽과 기 등

7부 로 분리하 으며, 기는 엽과 심을 제거한 후 다시 치별로 상 , 간,

하 부분으로 분리하여 그 특성들을 조사하 다.

녹차의 고품질화와 균일성은 국내외 차별성과 경쟁력 향상에 매우 요한 요

인이 된다. 한,음료용으로 생산되는 찻잎은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과 데아닌

함량이 매우 요한데,본 시험에서 품종별 수확기에 따른 신 의 총 유리 아미

노산과 데아닌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1번차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번차는 3번

차보다 격히 감소하여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찻잎의 생육단

계에서는 1심 1엽에서 높았고,1심 5엽으로 진행됨에 따라 격히 낮아졌으며,1

번차와 2번차에서 심하게 나타났고,3번차와 4번차에서는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

향을 보 다.그리고,신 의 부 별 특성에서는 심과 상 1엽에서 가장 높았고,

하 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나, 기에서는 하 4엽과 5엽보다 1%

이상 높아 상 3엽수 의 높은 경향을 보 는데,이는 기 부분도 차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사에미도리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1번

차에서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고,2번차와 3번차에서도 하 엽으로

갈수록 다른 품종보다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품질을 고려한 채엽 치와 방법을

설정할 때 달리 용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한 품질을 고려할 때도 유리

한 품종으로 단되었다.



- 90 -

이러한 결과는 Tanaka등(1989)이 야부기다 1번차에서 총 유리아미노산의 함

량이 엽 에 따라 감소한다고는 보고,Saba와 Takyuu(1998)는 야부기다 품종에

서 2번차의 아미노산 함량은 3번차보다 거나 비슷하다고 하 다는 보고,그리

고 Lee등(2004)이 하우스 재배에서 데아닌 함량은 0.83～2.31% 범 고,첫물

차 1.64%,두물차 1.40%,세물차 1.29%로 감소하 다는 보고와,Park등(2008)이

육지부 재래종에서 데아닌의 함량이 2번차가 3번 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등과 유사하 다.그러나,이러한 보고는 부분 1번차에서 3번차까지 보고

들이 많은데 4번차까지 품질에 한 연구보고가 거이 없는 실정이다.본 연구에

서 1번차부터 4번차까지 일반 인 재배 리를 통하여 품질특성을 분석한 결과,4

번차에서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2번차와 3번차 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 4번차

를 활용을 한 세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결과는 차나무

가 음지성 식물로써 선선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2번차와 3번차는 온도가 높

은 조건(Fig.4)을 경과하고,4번차는 선선한 기후를 경과하면서 찻잎의 경화가

서서히 진행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차의 기능성 성분으로,항산화,항암,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총 카테킨 함량은

생육단계가 진행되어 채엽이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그러나 총 유리

아미노산과는 달리 1번차에서 가장 낮았고 2번차에서 가장 높았으나,감소의 정

도는 2번차에서 가장 격히 이루어졌다.야부기다 품종의 연차간 특성에서도 3

개년 동안 생육단계가 진행되어 채엽이 늦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다.그러

나,수확기 간에는 총 유리 아미노산과는 달리 2번차에서 가장 높았고,1번차와

4번차에서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 한,신 부 별 특성에도 총 카테킨 함

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 같이 하 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지만,그

정도는 매우 게 진행되었다.반면 기의 총 카테킨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

이 상 3엽 수 으로 증가 하 던 것과는 달리 격히 떨어지는 경향이었고,수

확기 간에는 2번차〉3번차〉1번차 순이었으나 2번차와 3번차간 차이는 은 편

이었다.품종간 부 별 함량은 사에미도리 품종이 1번차에서 다른 품종과는 달리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 고,2번차와 3번차에서도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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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킨 성분은 모든 차나무에 부 마다 존재하나 새 과 잎에 12～18% 정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e등(2004)은 품종 수확기별 함량에서

10.33%～13.85% 범 로 첫물차 11.57%,두물차 12.59%,세물차 12.90%로 시기별

로 갈수록 증가한다고 하 다. 한,Park등(1997)은 수확기별로 세물차 9.07～

13.90%,두물차 9.12～13.36%,첫물차 8.41～12.02%로 갈수록 증가하 다는 보고

와 Muramas(1994)와 Kim(1996)등이 카테킨 함량은 온도가 상승하고 햇빛이 강

할 때 합성이 진되어 계 별로는 8월경에 가장 많았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상이한 결과로 이는 지리 환경 특성과 품종 그리고,당해 연도 기상 재배환

경에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카페인 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신 가 크게 자랄수록 감소하 다.품종의 반응

은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향이었다.사에미도리 품종에서는 1번차에

서 가장 높고,3번차,2번차 순이었다.연차 변이에서 카페인 함량은 1번차는

2009년도가 가장 낮았고,2011년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 으며,3번차와 4번차에

서는 연차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생육단계별 카페인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

산과 총 카테킨 함량 변화와 같이 1심 1엽에서 가장 높았고,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한편 신 의 부 별 카페인 함량

의 특성은 총 유리 아미노산의 특성과 같이 하 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기에서는 수확기 간에 3번차 3.52～3.99%,1번차 3.25～3.58%,2번차

2.79～3.20% 순이었으며 이는 상 3엽 수 정도로 높은 경향을 보 다.이는

국내 재래종(Park등,2008)과 야부기다 품종(Anan등,1991)에서 채엽단계에 따

라서 감소하고 수확기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하 고,

품종간 그리고 동일 품종에서의 연차간 카페인 함량에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바

(Ikeda등,2006),품종과 환경에 따라 수확기 함량 차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

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탄닌 함량은 생육이 진행될수록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 고,연차간

에는 2009년도 1번차에서 15～18%로 낮았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 고,4번차에서 약간 낮은 반면,나머지 수확기간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 다.생육이 진행될수록 탄닌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1심 2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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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격히 감소한 다음 1심 3엽기부터 5엽기까지 변화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 다.품종에 따라서는 탄닌 함량과 변화 양상이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

는 경향이었다.1번차에서는 탄닌 함량이 사에미도리 품종에서 가장 높았으나,2

번차에서 후슌에서 가장 높았고,3번차에서는 이들 양상이 생육단계에 따라 달라

졌다. 한,신 의 부 별 특성에서는 탄닌 함량이 하 엽으로 갈수록 감소하

고, 기에서는 1번차 12.9～15.6%,2번차 14.4～14.8%,3번차 15.7～16.4%로 카

테킨 성분과 같이 엽에 비하여 히 낮은 경향이었다.이러한 결과는 야부기다

에서 채엽단계가 늦어질수록 탄닌과 폴리페놀의 함량이 감소하 다는 보고(Ana

등,1991;Tanaka등,1989)와 매우 유사한 경향이었으나,국내 재래종의 경우 채

엽단계에 따라서는 감소하나 채엽시기에 따라서는 증가하 다는 보고(Park등,

2008)와는 조 상이한 경향이었다.그런데 품종에 따라서 탄닌 함량에 차이가

있고(Ikeda등,1993;Tanaka등,1989),수확기에 따른 함량 차이가 품종에 따라

서는 연차간의 변이로 나타나고 있어서(Ikeda등,1993)품종에 따른 환경에

한 반응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비타민 C함량은 모든 품종에서 1번차의 비타민 C함량이 가장 높았고,2～3

번차간 차이는 없었다.사에미도리와 야부기다 품종에서는 생육이 진 될수록 함

량 변화가 은 편이었으나,후슌 품종은 1번차의 경우 함량이 지속 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앞의 다른 품질 련 성분들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이었다.연차간에는 2009년도에 1번차에서 310～380mg/kg으로 1번차와 4번

차에서 약간 높은 경향을 보 으며,생육단계에서는 생육이 진 되면서 큰 변화

가 없거나 미미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새싹의 부 에서 1번차의 기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에서는 상 엽보다 하 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2번차와 3번차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보 다. 기 부분은 1번차와 2번

차에서는 엽에 비해 감소하 으나 3번차는 비슷하 는데,이는 앞의 품질 련 다

른 성분들의 변화 양상과는 다르다.이는 TananKa등(1989)이 야부기다 품종에

서 1번차가 2번차보다 함량이 낮았다는 보고와 Park등(2008)이 국내 재래종에서

수확기가 늦어질수록 함량이 낮아졌으나 채엽단계에 따라 감소한다는 보고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동일 품종에서도 연차간 변이를 나타나

고,그 정도의 차이도 다르다고 보고(Ikeda등,2006)된 바,환경의 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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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반응 차이와 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찻잎의 품질에 계가 많은 조섬유 함량은 생육단계에 따라서 하 엽이 많아

질수록 다른 성분과는 달리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수확기 간에서는 2

번차가 가장 높았고,부 별 특성에서는 상 엽 보다는 하 엽으로 갈수록 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이는 Tanaka등(1989)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

었는데,하 엽으로 갈수록 잎이 경화되는 것과 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그

리고, 기 부분은 1번차에서는 하 5엽 보다는 은 경향을 보 고,2번차와 3

번차는 비슷한 경향을 보 으나, 기의 부 에 따른 조섬유 함량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향후 세부 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찻잎의 무기성분 특성에서 차 품질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총 질소 함량

은 수확기간에는 1번차 4～6%로 높았고,2번차와 3번차는 3.0～5.5%로 비슷한

경향을 보여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 비슷한 경향을 보 다.채엽단계에서는 1심

1엽이 가장 높았고,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뚜렷이 낮아지는 경향이

었다.품종간에는 야부기다 품종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고,후슌,사에미도리 품종

순으로 나타났다.신 의 부 별에서는 심에서 가장 높았고,하 엽으로 갈수록

낮았으며,1번차를 제외하면 기에서 가장 낮았다.수확기 간에는 1번차에서 신

내 함량 차이는 은 편이었고 2번차와 3번차에서는 1번차보다 신 내 함량의

차이는 큰 편이었으나,품종간 경향은 비슷하 다.이러한 결과는 일본 국내

녹차의 T-N 함량은 3～6% 내외로 보고(Kim 등,2000;Oishi,1988;Park.등,

2008)되어 왔으나,본 연구에서는 1심 3엽을 기 으로 한다면 6～10%로 매우 높

은 수 이었다.특히 제주지역의 야부기다 품종에서도 5～6% 내외의 함량이 보

고(Kim 등,2000)된 바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지역

는 수확기 요인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시비법 등과 계된 재배 인 요인이

보다 크게 계하는 것으로 보아졌다.

생육단계별 K 함량은 1심 1엽에서 약간 낮고 이후 생육단계에서 일정한 수

을 유지하 고,수확기 간에는 1번차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 을 뿐 체 으로

2% 내외로 비슷한 경향을 보 다.신 부 별 특성에서 품종 간 차이는 1번차

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었다.1번차에서 K 함량은 사에미도리 품종에서 3%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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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 가장 높게 유지되었으며,후슌이 야부기다 품종보다 심과 상 1엽,그리고

5엽과 기에서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나머지는 2% 내외로 비슷한 수 이었

다.1번차의 사에미도리 품종을 제외하면 수확기와 신 부 에 따른 K 함량은

2%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다.이는 이 에 보고된 K 함량,엽 수확기별 경

향(Hirotsugu등,1985;Katsunori등, 2005;Etsuo등,1978)과 매우 유사한 편

이었다.

Mg함량은 0.1～0.15% 내외로서 수확기 생육단계 간에는 차이는 거의 없

었고,품종 간에는 1번차에서는 후슌이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었

고,2번차에서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0.1% 내외로 가장 낮았으며,후슌 품종이

0.14% 내외 높은 경향을 보 다.부 별 특성에서 Mg함량은 0.2% 내외로서 K

함량의 약 1/10을 나타내었고,품종 간,수확기별 는 부 별 차이는 거의 없었

다.이 의 연구보고와 비교할 때 함량과 수확기별 경향은 유사하 으나,엽 에

서는 하 엽 일수록 감소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Hirotsugu 등,1985;

Katsunori등,2005;Etsuo등,1978).

Ca의 함량은 0.04～0.11% 내외로 수확기 간에는 큰 차이가 없이 1번차가 조

높은 경향이었고,생육단계에서는 1심 1엽보다 1심 5엽으로 생육이 진행됨에 따

라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부 별 특성에서 심에서 하 엽과 기로 갈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이는 1번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2번차와 3번차

로 갈수록 차 어지는 경향이었다.품종간 함량 비교에서는 야부기다 품종이,

특히 하 엽과 기 부분에서 높은 경향이었다.이 의 연구보고와 비교할 때 함

량에서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엽 별 수확기별 경향은 유사하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들 다량원소의 함량이 지역과 품종에 따라 조 씩 달라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e의 함량은 1번차 150～240mg/kg,2번차 130～210mg/kg,3번차 80～130

mg/kg내외순으로 낮은 경향이었고,생육단계에서는 1심 3엽과 1심 4엽에서 낮

아지는 경향을 보 지만 체 으로 함량의 큰 변화는 없었다.이는 이 의 연구

보고(Hirotsugu등,1985;Katsunori등, 2005;Etsuo등,1978)와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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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의 함량은 6～16mg/kg내외인데,품종간 차이는 었으며,수확기 생육

단계에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부 별에서도 2～10mg/kg내외인데,품

종간 차이는 었으며 상 엽 수확기에 따라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이

는 이 의 연구보고(Hirotsugu등,1985;Katsunori등,2005;Etsuo등,1978)와

매우 유사하 다.

Zn의 함량은 40～80mg/kg내외로 수확기 간에는 1번차〉3번차〉2번차 순이었

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다.생육단계에서는 체 으로 1심 1엽에서 높았고,1심

5엽으로 진행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부 별 특성에서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는 국내에서 보고(Ko등,2010)된 수 과 일치하 으며,일

본에서 보고(Katsunori등,2005)된 야부기다의 함량보다는 높은 편이었다.엽

수확기별 경향에서는 이 보고(Hirotsugu등,2005;Etsuo등,1978)와 유사

하 다.

Mn의 함량은 3번차 250～420mg/kg,1번차 200～380mg/kg,2번차 160～

280mg/kg내외 순이었으며,생육단계에서는 체 으로 1심 1엽보다는 1심 5엽

으로 생육이 진햄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품종간에는 1번차와 2번차

에서는 야부기다 품종이 높았고,사에미도리 품종이 낮은 경향을 보 으나,3번

차에서는 사에미도리 품종이 높아지고 야부기다 품종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부 별 특성에서는 함량은 100～650mg/kg내외를 나타내었는데,심에서 5엽으로

갈수록 증가하나 심에서는 상 1～2엽 수 으로 낮았으며,수확기별로는 2번차

에서 가장 증가폭이 어 낮은 편이었고,1번차,3번차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

다.품종간 비교에서는 야부기다와 사에미도리 품종이 후슌 품종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이는 일본에서의 야부기다 품종에서 보고(Hirotsugu등,1985;

Katsunori등, 2005;Etsuo등,1978)된 경향과 매우 유사하 다.그러므로 품종

간 차이도 분명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Na함량은 1번차에서 400～600mg/kg,2번과 3번차 100～300mg/kg내외를 나

타내어 1번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3번차,2번차 순이었다.이는 Ko등(2010)

이 제주지역 녹차의 무기성분 분포특성에서 1번차의 Na 함량 315.3～370.7

mg/kg라는 보고와 비교할 때 1번차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았고,2번차와 3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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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경향을 보 다.따라서,Na함량은 수확기와 생육 환

경 특성에 따라 변이폭 매우 크기 때문에 추가 인 연구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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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

제주지역 환경조건에서의 차 품질에 향하는 요인을 평가하고자 품종 수

확기에 따른 신 의 품질 련 성분과 무기성분의 특성을 분석하 다.조생종 사

에미도리, 생종 야부기다 만생종 후슌의 3개 품종을 이용하 으며,신 생

육단계를 1심 1엽기부터 1심 5엽기까지 5단계로,신 부 를 심,1엽,2엽,3엽,

4엽,5엽, 기의 7부 로,그리고 기 부 를 상, ,하의 3부 로 구분하 다.

품종별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품질특성에서 총 유리 아미노산과 데아닌

함량 변화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났는데,수확기별로는 1번차에서 가장 높았으며

생육단계에서는 생육이 진행될수록 감소하 다.총 카테킨 함량은 1번차에서 가

장 낮았고 생육단계에서는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카페

인과 탄닌 함량도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비타민C

함량은 1번차 시기에 가장 높았고 생육단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2

번차와 3번차 시기에는 일정한 수 을 나타내었다.조섬유 함량은 수확기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생육이 진 됨에 따라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

들 성분들의 함량에 있어서 수확기와 생육단계에 따라 품종의 반응은 다르게 나

타났다.

품종별 수확기에 따른 생육단계별 무기성분 특성에서 신 의 총 질소함량은

생육단계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품종간 차이는 없었다.수확기 간에는

1번차가 높았고,2번차와 3번차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K와 Mg함량은 품

종,수확기 생육단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a함량은 생육단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수확기와 품종간 차이는 없었다.Fe의 함량은 품종

생육단계에 따른 차이는 었고,수확기에 따라서는 3번차에서 다소 낮은 경향이

었다.Cu Zn의 함량은 품종 수확기 간 차이가 없었고,생육단계에 따라서

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다.Mn의 함량은 3번차〉1번차〉2번차 순이었으며,

생육단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Na함량은 1번차에서 높았고,2,3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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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슷하 고 생육단계와 품종간 차이는 었다.

야부기다 품종을 상으로 한 연차 품질특성에서 모든 성분들의 생육단계와

수확기에 따른 변화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총 유리아미노산과 데아닌 함량

은 1～3번차에서는 2011년이 가장 높았으나,4번차에서는 2010년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총 카테킨 함량은 1번차에서는 2011년이,2～4번차에서는 20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카페인 함량은 1,2,4번차에서는 2011년이,3번차에서는 2010년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탄닌,비타민C,조섬유 함량은 연차간 변이가 매우 은

것으로 나타났다.

픔종 수확기에 다른 신 의 부 별 품질특성에서는 총 유리 아미노산,데

아닌 카페인 함량의 신 부 별 특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상 엽에서 하

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기 부분의 함량은 하 4엽과 5엽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러나 감소 정도는 품종과 수확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총

카테킨과 탄닌 함량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하 엽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나,

기 부분의 총 카테킨 함량은 총 유리 아미노산과는 달리 히 떨어지는 경

향이었다.비타민C함량은 상하 엽간 차이가 분명치 않았으나, 기는 가장 낮

은 편이었다.조섬유 함량은 품종과 수확기 간에 계없이 상 엽에서 하 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기 부분은 하 5엽과 비슷한 수 이었다. 기의

부 별 함량 수 은 모든 성분에서 인 한 신 부 의 수 과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다.

품종 수확기별 신 부 에 따른 무기성분 변화에서 신 의 다량원소 함량

은 T-N＞K＞Mg＞Ca＞Na순이었고,미량원소 함량은 Mn＞Fe＞Zn＞Cu순이었

다.품종간 차이는 T-N와 Mn에서 1번차 수확기에 뚜렷하게 나타났고,다른 수

확기와 성분 함량에 있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하 엽 일수록 함량이 뚜렷

하게 낮아지는 성분은 T-N과 Zn이었으며,Ca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나머지 성분은 엽 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었다.수확기에 따라서

는 Fe,Mn Na가 뚜렷한 함량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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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주신 아버님과 어머님,형님과 동생들,그리고 부족한 사 를 늘 에서

지켜 주시는 장모님과 처형,처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이쁜 딸 지윤,마음착한 아들 창헌과 항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묵묵히 하여주는 사랑스런 아내 김매 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지 은

하늘에 계시는 장인어른께 감사의 말 과 함께 이 소고를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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