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갯벌(tidal flat)은 육지와 바다 사이에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퇴적지형이며, 만조 시에는 바닷물에 잠겨 있

다가 간조 시에 표면이 노출된다(Koh, 2001). 갯벌은 

미세조류와 염생식물, 저서동물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다(Miththapala, 2013).

연안습지(coastal wetland)를 대상으로 유기탄소량 

및 블루카본 저장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퇴

적물의 입도와 관련된 연구가 많다. 베트남 북부 지역의 

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펄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유기탄소량을 보였다(Tue 

et al., 2013). 호주 동부 지역의 해초 목초지(seagrass 

meadow)를 대상으로 블루카본 저장량을 결정하는 다

양한 인자들을 평가하였는데, 퇴적물 입도가 블루카본 

저장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며, 입도가 낮을

수록 높은 블루카본 저장량을 보였다(Kelleway et al., 

2016). 미국 동부 지역의 해초 목초지 및 비식생 갯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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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 tidal flat.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function, in both the Hampyeong Bay and Dongdae Bay tidal flats, the sediments 
had the smaller particle size and higher mud contents the higher the organic carbon content and blue carbon stock. The 
sediments with smaller particle size had the larger specific surface area, so were feasible to adsorb and store more organic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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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vegetated tidal flat)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퇴적물 입도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reska et al., 2016).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의 해

초 목초지 및 비식생 갯벌에서는 식생의 유무보다는 퇴

적물의 입도에 의한 영향이 크며, 펄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블루카본 저장량을 보였다(Prentice et al., 

2020). 호주와 스페인의 갯벌 퇴적물을 대상으로 식생 

종류별 펄 함량에 따른 유기탄소량 추정식을 제안하였

으며, 해초 목초지에 비해 비식생 갯벌에서 펄 함량과 

유기탄소량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errono et al., 2016). 대한민국 서해안, 남해안, 동

해안 갯벌 20개소를 대상으로 갯벌의 위치, 식생 유무, 

퇴적물 펄 함량 등에 따른 유기탄소량을 비교한 연구에

서는 펄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유기탄소량을 보였다

(Lee et al., 2021). 대한민국 서해안과 남해안의 비식

생 갯벌 6개소를 대상으로 블루카본 저장량에 대한 영

향인자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펄 함량이 높은 퇴적물에

서 높은 유기탄소량을 보였다(Park et al., 2022). 

대한민국 갯벌의 면적은 서해안이 1,900 km2, 남해

안이 약 600 km2 정도이고, 비식생 갯벌이 전체 면적

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Lee et al., 2021). 비

식생 갯벌에서는 퇴적물 표층에 서식하는 미세조류가 

1차 생산자 역할을 한다(Maclntyre et al., 1996). 비

식생 갯벌에서는 염생식물 대신 미세조류에 의해 이산

화탄소가 포집 및 저장되며, 미세조류는 사멸되거나 저

서동물에 의해 섭식된 후 유기물의 형태로 퇴적물 내에 

저장되어 블루카본이 형성된다(Fig. 1). 대한민국 갯

벌은 대부분 비식생 지역이므로, 퇴적물 입도만을 고려

하여 블루카본 저장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외 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의 함평만 갯벌과 남해안의 동

대만 갯벌에서 채취된 퇴적물 코어 내 블루카본 저장량

을 산정하고, 퇴적물 입도와 펄 함량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갯벌 중 서해안의 함평만 갯벌과 

남해안의 동대만 갯벌에서 수행하였다(Fig. 2). 함평만 

갯벌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사이에 위치하고, 갯

벌 길이는 19.5 km이고 너비는 7.5 km 정도이다(Park 

et al., 2008). 동대만 갯벌은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

하고 있으며, 갯벌 길이는 5.5 km이고, 너비는 1.2 km 

정도이다(Kim et al., 2006).

비식생 갯벌에 저장된 블루카본 산정 과정은 퇴적물 

코어 채취, 실내 분석, 블루카본 저장량 산정 단계로 수

행되었다(Fig. 3). 갯벌 퇴적물 코어는 고조선(high 

tidal level)으로부터 해양 방향으로 100~200 m 정도 

이격된 10개 지점에서 샘플러(Multisampler)를 이용

하여 갯벌 표층부터 하부 50 cm 심도까지 채취하였다. 

채취된 코어는 5 cm 간격으로 절단하여 심도별 퇴적물

을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퇴적물은 냉장 보관하였다. 

퇴적물의 입도는 입도 분석기(Mastersizer 3000, 

Malvern Panalytical,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퇴적물 입도는 자갈(2 mm 이상), 모래(0.0625~2 

mm), 펄(실트 4~62.5 μm, 점토 4 μm 이하)로 분류하

였다. 건조밀도는 부피를 측정한 퇴적물을 건조기에서 

105℃로 완전히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건조 전 부

Fig. 1. Process of the storing blue carbon in unvegetated tida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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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와 건조 후 무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유기탄소량

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에 제시된 중크롬산칼륨과 황산

암모늄 제2철 용액을 이용한 적정법으로 분석하였다

(MOF, 2013). 심도별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을 산

정하기 위해 식 (1)을 이용하여 토양탄소밀도(soil 

carbon density)를 구하였다(Howard et al., 2014). 

토양탄소밀도와 퇴적물 두께(5 cm)를 곱하여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blue carbon stock)을 산정하였다

(식 (2)). 

3. 결과 및 고찰

3.1. 갯벌 퇴적물 입도 분포 

함평만과 동대만에서 채취된 퇴적물의 심도별 입도 분

포와 모래 및 펄 함량을 그래프로 작성하였다(Fig. 4). 

함평만 갯벌과 동대만 갯벌 퇴적물의 심도별 평균 입도는 

Fig. 2. Location of the unvegetated tidal flat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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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08.8~642.9 μm와 53.0~173.1 μm이며, 펄 함

량(실트+점토)은 각각 32.8~56.3%와 53.9~80.7%

로 나타났다. 심도별 평균 입도는 함평만 갯벌이 동대만 

갯벌보다 2배 이상 크고, 펄 함량은 동대만 갯벌이 함평

만 갯벌보다 1.5배 정도 높았다. 

황해 갯벌을 형성하는 퇴적물은 중국의 황하강과 장

강, 대한민국 서해안의 압록강과 한강, 금강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Yang et al., 2003; Lim et al., 2007). 

서해안 퇴적물은 홀로세 해수면 상승기에 형성된 모래

질과 한강과 금강으로부터 유입된 퇴적물이 혼합되어 

형성된 것이다(Lee et al., 1988; Lee and Chough, 

1989). 남해안 퇴적물은 주로 장강과 한강, 금강으로부

터 유입된 후 해류를 따라 이동하던 세립질 퇴적물로 구

성된다(Lee and Chough, 1989; Lim et al., 2007).

서해안과 남해안의 조위차도 갯벌 퇴적물 함량과 관

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위가 높은 갯벌에서 모래와 같

은 조립질 퇴적물의 함량이 높고, 조위가 낮은 갯벌에서 

세립질 퇴적물 함량이 높다(Omena and Amaral, 

2003; Honkoop et al., 2006). 본 연구 지역에서도 조

위가 높은 함평만 갯벌에서는 모래의 함량이 높고 조위

가 낮은 동대만 갯벌에서는 점토의 함량이 높았다. 

3.2. 갯벌 퇴적물의 심도별 유기탄소량 및 블루카본 

저장량 

함평만과 동대만 갯벌 퇴적물의 심도별 유기탄소량

과 블루카본 저장량 분포를 비교하였다(Fig. 5). 갯벌 퇴

적물의 심도별 유기탄소량은 함평만에서 0.239~ 

0.745%, 동대만에서 1.060~1.758%이며, 블루카본 저

장량은 함평만에서 0.016~0.054 g/cm2, 동대만에서 

Fig. 3. Procedures of the sediment core sampling and calculating of blue 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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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5~0.109 g/cm2로 나타났다. 단위면적당 블루카

본 저장량(blue carbon stock per unit area)은 함평

만 갯벌에서 29.2 Mg/ha, 동대만 갯벌에서 89.8 

Mg/ha이며, 중국 동부의 비식생 갯벌 내 블루카본 저장

량(22.4~84.8 Mg/ha)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Chen et 

al., 2020). 퇴적물 심도별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

량 모두 동대만 갯벌이 함평만 갯벌보다 2배 이상 높았

는데, 국내 연구에서도 서해안 갯벌에 비해 남해안 갯벌

에서 더 높은 유기탄소량을 보였다(Lee et al., 2021).

갯벌의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의 변화는 유기탄소

량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였다. 함평만 갯벌에서는 표층

에서 높고 심도가 깊어질수록 감소하였으며, 동대만 갯

벌에서는 반대로 표층에서 낮고 심도가 깊어질수록 증

가하였다. 

3.3. 갯벌 퇴적물의 조성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 특성

함평만과 동대만 갯벌 퇴적물의 입도와 펄 함량에 따

른 유기탄소량 및 블루카본 저장량의 회귀함수를 추정

하였다(Figs. 6 and 7). 함평만 갯벌과 동대만 갯벌 퇴

적물에서는 입도가 작고 펄 함량이 높을수록 유기탄소

량과 블루카본 저장량이 많았다. 추정된 회귀함수의 기

울기는 함평만 갯벌보다 동대만 갯벌에서 높았으며, 이

Fig. 4. Distribution of sediment particle sizes by depth in unvegetated tidal flat sediments. 

Fig. 5. Organic carbon contents and blue carbon stocks by depth in unvegetated tidal flat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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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대만 갯벌에서 퇴적물 입도와 펄 함량에 따른 유기

탄소량 및 블루카본 저장량의 민감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퇴적물 입도에 따른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 

회귀함수의 결정계수는 함평만 갯벌에서 0.24~ 0.25, 

동대만 갯벌에서 0.18~0.19로 나타났다. 펄 함량에 따

른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 회귀함수의 결정계

수는 함평만 갯벌에서 0.17~0.18, 동대만 갯벌에서 

0.29~0.3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식생 갯벌 퇴

적물의 입도가 작고 펄 함량이 높을수록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해안 퇴적물에

서는 입도가 작을수록 더 많은 유기탄소의 흡착이 발생

하였으며(Burdige, 2007), 대한민국 남해안과 서해안 

Fig. 6. Regression functions of organic carbon and blue carbon storage according to grain size in unvegetated tidal flat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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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생 갯벌에서도 갯벌 퇴적물 내 펄 함량이 높을수록 

블루카본 저장량도 증가하였다(Park et al., 202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서해안의 함평만과 남해안

의 동대만의 비식생 갯벌을 대상으로 하여 퇴적물 입도

에 따른 블루카본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함평만 갯벌과 동대만 갯벌의 퇴적물을 비교한 결

과, 함평만 갯벌은 입도가 크고 모래 함량이 높고, 동대

만 갯벌은 입도가 작고 펄 함량이 높았다. 유기탄소량

과 블루카본 저장량은 동대만 갯벌이 함평만 갯벌에 비

Fig. 7. Regression functions of organic carbon and blue carbon storage according to mud content in unvegetated tidal flat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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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약 2배 정도로 높았다. 함평만 갯벌은 깊은 심도일

수록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이 감소하는 반면, 

동대만 갯벌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함평만 갯벌과 동대만 갯벌 퇴적물의 입도와 펄 함량

에 따른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의 회귀함수를 

추정하였다. 함평만 갯벌과 동대만 갯벌 모두 입도가 크

고 펄 함량이 높은 퇴적물일수록 높은 유기탄소량과 블

루카본 저장량을 보였다. 입도가 작은 퇴적물일수록 더 

많은 유기물이 흡착되므로,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은 동

대만 갯벌 퇴적물이 함평만 갯벌 퇴적물에 비해 더 많은 

유기물을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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