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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濟州道 東部 牛島의 천진동-우목동에 分布하는

海濱 堆積物에 대한 硏究

이 광 선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구과학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정 률)

사면이 외해로 둘러 싸여 있는 제주도 동부 우도의 지질은 신생대 제 4기

의 표선리 현무암, 화산 쇄설물, 해빈 퇴적물 및 사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도의 천진동 - 우목동 해빈에 발달하는 무절 산호조 퇴적물은 암석 돌출부

를 경계로 하여 퇴적물의 입도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암석 돌출부는

퇴적물이 조립질이고 암석 돌출 해빈에서 만입부 방향으로 세립질의 입도

분포 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만두 해빈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도 천진동 - 우목동 해빈에 나타나는 무절 산호조 퇴적

물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 암석 돌출부에서는 만입부보다 평균 입도는 조

립질이며, 분급도는 양호하며, 왜도는 coarse skew ed하며, 첨도는 very

lep to - ku rtic하며, 구형도, 원마도, 입자의 형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해안선에서 해빈 애도 방향으로의 입도 변화 양상도 암석 돌출부에

서 만입부 방향으로의 입도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 이는 우도의 천진동

- 우목동 해빈이 지형적으로 외해로 둘러 싸여 있어 비교적 에너지가 높은

지역에서 형성된 것이며 연안류의 이동에 따라 입도 변화의 양상이 달라

짐을 알 수 있다. 해빈을 구성하는 퇴적물의 대부분은 M osophyllum erubescens,

H ydrolithon reinboldii, L ithophyllum okam urai 등의 무절 산호조 퇴적물로

v



이루어져 있는 국내 유일의 해빈이다. 이들 무절 산호조들은 성산포와 우도

사이의 수로 내의 암반 위에 서식하다 고사되어 연안류의 이동에 의해 운반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 이 논문은 1998년 8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vi



I. 서 론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환태평양 조산대 즉, 호상열도에서

벗어난 대륙쪽에 있는 큰 화산도로서 백두산, 울릉도와 함께 지질학적으로

신생대에 해당되는 매우 흥미있는 대상이다. 특히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인간 생활 공간으로서의 해양이 제공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고 볼 수 있다.

육상과 해양 환경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해빈은 항시 파랑, 조석,

해공류, 바람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단한 유동 상태에 있으며, 현생의 모

든 퇴적 환경 중에서 가장 매력 있는 환경의 하나이다. 또한 해빈은 우리들

에게 휴식과 위락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중요한 해양 공간의 자원이기도 하

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고 있는 제주 화산도는 연안 곳곳에 패각사의 퇴적물

로 이루어진 해빈이 발달하며, 그 내륙쪽 배후에는 사구층도 분포하는 곳이

있다. 특히, 제주도 동부 우도의 천진동 - 우목동에 분포하는 무절 산호조

퇴적물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유기적 기원의 해빈이 분포하고 있다(그

림 1 ).

제주도 연안에 발달하고 있는 해빈 및 사구층에 관한 이전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제주도에 발달하는 사구층에 대한 고생물학적 연구를 실시

한 김봉균(1974)의 연구와 제주도 연안의 해빈 퇴적물에 대한 퇴적학적 측면

에서 연구한 윤정수(1985)의 연구 및 한국산 무절 산호조에 대한 박정홍

(1976, 1977, 1980)의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 지역인 제주도 동부 우도에는 예로부터 서빈 백사라고 불리는 무

절 산호조 파편으로 이루어진 해빈이 발달하고 있으며 협소한 지역임에도

특이한 지질학적 퇴적 환경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더구나, 보존 및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 시킬 만한 조사·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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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지 못한 결과, 마을 농로의 포장용으로 채취되고 있고, 더구나 해수욕

장으로 개발되어 훼손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 무절 산

호조 해빈 퇴적물을 보존하는 대책을 공포한 바가 있다. 이제 늦게 나마 그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져 다행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도의 대표적인 해빈으로 천진동 - 우목동 연안의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퇴적학적 연구를 통하여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형태와 입

도 분포 및 무절 산호조의 특징을 규명하고 환경을 해석하는 데 있으며 본

해빈에 대한 학생들의 자연 학습장으로서의 활용과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

키는데 부수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림 1 . 제주도 동부 우도의 천진동 - 우목동 해빈.

- 2 -



II. 연구 지역의 해양 환경과 지질

1 . 연구 지역의 해양 환경

본 연구 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는 제주도 남제주군 우도면 천진동 - 우

목동이며, 성산포에서 뱃길로 약 15 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

우도는 북위 33°29′ - 33°31′, 동경 126°56′- 126°58′에 위치하며

남북의 길이가 약 3.53㎞이고, 동서의 길이가 약 2.5㎞인 화산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오징어 모양의 화산도이다(그림 2 ).

제주도 최동단에 위치하는 우도 주변 해역은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쓰시

마 난류가 접근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여름철 낮은 수온이 자주 출현하며(노

홍길와 정공흔, 1976, 1977) 성산포 부근에서 육수의 유입과 우도 수로 내의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제주도 연안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복잡한 해황을

나타낸다. 우도 수로 지역의 연중 수온의 범위는 13℃∼24.5℃이고, 염분은

32.00‰ ∼ 34.5‰이며 수온과 염분의 수직 분포 차이는 미미한 편이다(변창

익, 1981). 또한 우도 수로에서 조류는 만조시에 3노트의 유속으로 북북서로,

간조시에는 2.5노트의 유속으로 남남동으로 흐른다(수로국, 1982).

본 연구 지역의 해안 지역은 용암 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역질 해빈을 이룬다. 이처럼 사질 해빈이 넓게 형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도가 외해에 노출되어 있어 파랑 에너지가 강하고 육성 기원 모래의

공급원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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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연구 지역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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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주변 지역의 해저 수심 (그림 3 )은 우도 동안과 서안간에 차이가 있

다. 즉, 무절 산호조 퇴적물로 이루어진 해빈을 포함하는 우도 수로 지역 서

안은 최대 수심이 20m 이내로 연안으로부터 원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기반이 주로 견고한 암반형이고 좁은 수로 갯골이 여러 곳에 발달해

있다. 반면, 동안 지역은 수심 20m 이내 지역의 발달이 서안에 비해 협재하

고 바닷쪽을 향해 급경사의 지형을 이루며 대부분 패각사가 해저 기반 위를

덮고 있다.

그림 3 . 우도 주변 해역의 등수심도(수로국,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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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포의 평균 풍속(㎧)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풍속이

강하고, 특히 2 ∼ 3월에 더욱더 강한 편이다. 최대 풍향을 살펴보면 겨울에

북서풍이 탁월하며 여름에는 남풍 또는 북서풍이 탁월하다. 또한 평균 기온

은 15.1℃이나 계절적인 변화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표 1 ).

표 1 . 성산포의 기상 개요( 1986 ∼ 1996 )

항목＼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평균 기온

(℃)
5.3 5.6 8.4 13.2 16.8 20.5 25.3 26.3 22.5 17.7 12.2 7.5 15.1

평균 풍속

(㎧)
3.9 4.4 4.1 3.5 3.0 2.8 3.2 3.2 3.0 3.1 3.5 3.5 3.4

최대 풍향 NW NW NW NW E S SE S E NE NW NE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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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 지역의 지질

제주도는 제 3기말 플라이오세에서부터 제 4기에 이르는 화산활동의 산물

로서 형성되었으며 화산지형으로서의 지형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한

라산의 백록담, 360여개의 기생화산, 수중화산의 폭발로 형성된 성산일출봉

등이 있다. 이러한 화산활동은 유사시대의 고려 목종 1002년과 1007년에도

그 여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는 휴화산 활동의 양상을

전혀 볼 수 없는 하나의 화산도이다.

우도의 지질은 표선리 현무암, 화산 쇄설물, 해빈 퇴적물 및 사구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 신생대 제 4기 시대에 형성된 표선리 현무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동남쪽 방면에 화산 쇄설물이 퇴적층을 이루고 있다. 우도

의 동안과 서안의 만입부에 현생 퇴적물이 퇴적되어 작은 규모의 해빈을 형

성하고 있다. 천진동 - 우목동 해빈에 인접한 사구층에서 주상 단면도는 그

림 5와 같다. 주상 단면도 상에서는 표토층 아래에 조립질의 무절 산호조 퇴

적물이 괴상의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현무암력을 포함한 무절 산호조

퇴적층도 괴상의 퇴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도의 지형 형태는 동남쪽 해발 132m인 소머리 오름 지역의 측화산형 및

정육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도 30m이내의 평탄한 일자형 해안 저지대를

이루고 있다. 소머리 오름은 수중에서 분출한 수중 화산이며, 침식 정도가

활발하여 성산 일출봉과 같은 응회구가 있다. 응회환과 같은 분석구는 발견

되지 않으나 몇 개의 독립된 분화구가 발견되어 우도도 여러 회의 화산 윤

회에 의해 형성된 화산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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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례

□ 해빈 퇴적물

□ 화산 쇄설물

□ 표선리 현무암

그림 4 . 우도의 지질도 ( after Lee, 1990; Soh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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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사구층의 주상 단면도.

퇴 적 구 조

cm

40

30

20

10

0

표토층

조립질의 무절 산호조 퇴적물이

퇴적된 지층으로 괴상의 퇴적

구조를 갖는다.

현무암력을 수반하는 무절 산호

조 퇴적층으로서 괴상의 퇴적

구조를 갖는다.

조립질의 무절 산호조 퇴적물이

퇴적된 지층으로 괴상의 퇴적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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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 야외 조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료 채취는 1995년 8월 - 1996년 12월 사이에

8회에 걸쳐 천진동 - 우목동 사이의 표층 퇴적물의 조직 특성을 알기 위해

연안선, 해빈 애도 경계선, 사구층 경계선에서 표층 퇴적물 400g 씩 총 20개

의 시료를 채취하였다(그림 6 ).

바 다

범 례

— 해안선

..... 해빈 애도 경계선

–·–·사구층 경계선

○ 시료 채취 지역

그림 6 . 시료 채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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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내 연구

채취된 시료의 입도 분석은 Gaiehous (1971)와 Ingram(1971)에 의한 방법

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마다 증류수로 2회 세척하여 염분을 제거하고 건조기

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원추형 4분법(그림 7 )으로 시료를 분리하여 그 중

약 100g를 미국 표준체망(표 4 )으로 기준 하여 －4φ ∼ 2φ까지 1φ간격으

로 나누어 기계식 요동기를 사용하여 10분간 체질 하였다. 이 결과 얻어진 1

φ 간격의 입도별 무게 백분율을 자료로 하여 누적 빈도 곡선을 작성한 후

F olk and Ward(1957)에 의한 공식(표 2 )을 이용하여 조직 표준치를 구하였다.

평균 입도, 분급도, 왜도 및 첨도에 대한 척도는 F olk and Ward(1957)의 분류

방법(표 3 )을 이용하였다.

그림 7 . 시료 분리를 위한 원추형 4분법 ( After W. S. T yler Co., 196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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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입도 분석 자료를 위한 도표 계산 공식( Folk and W ard, 1957).

입도 분석 자료 계 산 공 식

평균(Mean) Mz =
(ψ16+ ψ50 + ψ84)

3

원마도(Sorting) SI= (ψ84- ψ16)
4

+ (ψ95 - ψ5)
6. 6

왜도(Skew ness)
SkI =

ψ84+ ψ16 - 2ψ50
2(ψ84 - ψ16)

+ ψ95+ ψ5 - 2ψ50
2(ψ95 - ψ)

첨도(Kurtos is) KG = ψ95 - ψ5
2. 44(ψ75 - 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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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평균 입도, 분급도, 왜도 및 첨도에 대한 척도 ( Folk and W ard, 1957)

A . Mean s ize

- 2ψ — - 1ψ Granule

- 1ψ — 0.0ψ Very coarse sand

0.0ψ — 1.0ψ Medium sand

2.0ψ — 3.0ψ Fine sand

3.0ψ — 4.0ψ Very fine sand

4.0ψ — 5.0ψ Coarse s ilt

5.0ψ — 6.0ψ Medium silt

B . Sorting

< 0.35ψ Very w ell sorted

0.35ψ — 0.50ψ Well sorted

0.50ψ — 0.71ψ Moderately w ell sorted

0.71ψ — 1.00ψ Moderately sorted

1.00ψ — 2.00ψ Poorly sorted

2.00ψ — 4.00ψ Very poorly sorted

4.00ψ < Extremely poorly sorted

C . Skew ness

- 0.30ψ — - 1.00ψ Strongly coarse skew ed

- 0.10ψ — - 0.30ψ Coarse skew ed

0.10ψ — - 0.10ψ Nearly symmetrical

0.30ψ — 0.10ψ F ine skew ed

1.00ψ — 0.30ψ Strongly fine skew ed

D . Kurtos is

< 0.67ψ Very platy — kurtic

0.67ψ — 0.90ψ Platy — kurtic

0.90ψ — 1.11ψ Meso — kurtic

1.11ψ — 3.00ψ Very lepto — kurtic

3.00ψ < Extremely lepto — kur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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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표준 체

Wentw orth

Scale,

㎜

Phi Scale
4 2 Scale,

㎜

U. S. S tandarda

T ylerb

MeshOpening,

㎜
Mesh

Permis sable

Variation

Average

± %

Maxi

＋%

4 - 2.00 4.000 4.00 5 3 10 5

- 1.75 3.364 3.36 6 3 10 6

- 1.50 2.828 2.83 7 3 10 7

- 1.25 2.378 2.38 8 3 10 8
2 - 1.00 2.000 2.00 10 3 10 9

- 0.75 1.682 1.68 12 3 10 10

- 0.50 1.414 1.41 14 3 10 12

- 0.25 1.189 1.19 16 3 10 14
1 0.00 1.000 1.00 18 5 15 16

0.25 0.841 0.841 20 5 15 20

0.50 0.707 0.707 25 5 15 24

0.75 0.595 0.595 30 5 15 28
1/2 1.00 0.500 0.500 35 5 15 32

1.25 0.420 0.420 40 5 25 35

1.50 0.354 0.354 45 5 25 42

1.75 0.297 0.297 50 5 25 48
1/4 2.00 0.250 0.250 60 5 25 60

2.25 0.210 0.210 70 5 25 65

2.50 0.177 0.177 80 6 40 80

2.75 0.149 0.419 100 6 40 100
1/8 3.00 0.125 0.125 120 6 40 115

3.25 0.105 0.105 140 6 40 150

3.50 0.088 0.088 170 6 40 170

3.75 0.074 0.074 200 7 60 200
1/ 16 4.00 0.062 0.063 230 7 60 250

4.25 0.053 0.053 270 7 60 270

4.50 0.044 0.044 325 7 60 325

4.75 0.037 0.037 400 7 60 400
1/ 32 5.00 0.031

aA. S. T . M., 1966, pp. 447 ∼ 448.

bW. S. T yler Co., 196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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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vel이 분포하는 20개 지역에서 －3φ 크기의 20개 시료를 택하여 구형

도는 Riley의 투영 구형도 측정 방법(Riley, 1953)에 의하여 측정하였고(그림 8 ),

원마도는 Wadell(1933)방법(그림 9 ), 입자의 모양은 Krumbein(1941)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그림 10 ).

▷Sphericity ( φγ, Riley, 1953 )

φγ= di
Dc

Dc : diameter of circumscribe circle

di : diameter of inscribing circle

그림 8 . 투영 구형도 ( Riley,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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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ness ( Pd, Wadell, 1933 )

Pd : Degree of roundness

Pd = ( r
R

)／N

r : Curvature radins of individual corners

N : Number of corner radins

R : Radins of maximum inscribed circle

그림 9 . 원마도 ( W adell,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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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장축, 중간축, 단축의 비율을 이용한 입자의 모양 분류

(After Krumbein, 1941; Brew er,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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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빈 퇴적물의 특징

1 . 입도 분석

본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해빈 퇴적물 20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들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11 ∼ 그림 30와 같으며, 조직 표준치는 표 6과 같

다.

천진동 - 우목동 연안의 무절 산호조 해빈의 평균 입도의 범위는 －

1.68φ ∼ －2.86φ 로 매우 거친 모래에서 잔 자갈의 범주에 해당하였으나

몇 가지 다른 입도 특성의 경향을 나타냈다. 즉, 암석 돌출부, 간조선, 해빈

중앙부, 애도, 그리고 식생이 피복되어 있는 사구층에서 각각 입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간조선(st 1, 6, 14) 부근은 －1.76 ∼ －2.20φ이고, 해빈 중앙부(st

2, 5, 8, 13, 15, 18, 20)는 －1.68 ∼ －2.84φ 이며 , 애도 (st 9, 12)에서는

－1.74 ∼ －1.81φ이고, 암석 돌출부(st 7, 17)는 －2.80 ∼ －2.86φ로서 가

장 조립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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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시료들의 입도별 백분비

입도별

백분비

Station

No.

Frequency Weight % Cumulative Frequency W eight %

-4φ -3φ -2φ -1φ 0φ 1φ -4φ -3φ -2φ -1φ 0φ 1φ

1 0 30.78 20.52 34.09 14.61 0 0 30.78 51.3 85.39 100 .

2 0 22.32 33.48 30.94 13.26 0 0 22.32 55.8 86.74 100 .

3 0 32.6 48.9 12.95 5.55 0 0 32.6 81.5 94.45 100 .

4 0 34.08 51.12 10.36 4.44 0 0 34.08 85.2 95.56 100 .

5 0 27.32 40.96 22.19 9.51 0 0 27.32 68.3 90.49 100 .

6 0 26.16 39.24 24.22 10.38 0 0 26.16 65.4 89.62 100 .

7 0 36.3 54.45 6.47 2.78 0 0 36.3 90.75 97.22 100 .

8 0 12.84 19.26 47.53 20.37 0 0 12.84 32.1 79.63 100 .

9 0 12.0 18.0 49.0 21.0 0 0 12.0 30.0 79.0 100 .

10 0 39.15 50.1 7.52 3.23 0 0 39.15 89.25 96.77 100 .

11 0 34.3 51.45 9.97 4.28 0 0 34.3 85.75 95.75 100 .

12 0 10.32 15.48 51.94 22.26 0 0 10.32 25.8 77.74 100 .

13 0 13.56 20.34 46.27 19.83 0 0 13.56 33.9 80.17 100 .

14 0 12.72 19.08 47.74 20.46 0 0 12.72 31.8 79.54 100 .

15 0 3.9 32.9 44.1 19.1 0 0 3.9 36.8 80.9 100 .

16 0 9.0 31.2 42.6 17.2 0 0 9.0 40.2 82.8 100 .

17 0 38.64 57.96 2.38 1.02 0 0 38.64 96.6 98.98 100 .

18 0 37.42 56.14 4.65 1.79 0 0 37.42 93.56 98.21 100 .

19 0 37.44 56.16 4.48 1.92 0 0 37.44 93.6 98.08 100 .

20 0 37.7 56.55 4.03 1.72 0 0 37.7 94.52 98.28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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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1 . Station 1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 20 -



( A ) ( B )

그림 12 . Station 2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 21 -



( A ) ( B )

그림 13 . Station 3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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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4 . Station 4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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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5 . Station 5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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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6 . Station 6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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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7. Station 7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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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8. Station 8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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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19. Station 9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 28 -



( A ) ( B )

그림 20. Station 10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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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1. Station 11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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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2. Station 12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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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3. Station 13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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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4. Station 14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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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5. Station 15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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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6. Station 16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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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7. Station 17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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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8. Station 18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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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29. Station 19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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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 B )

그림 30. Station 20 퇴적물의 입도 분포도(A)와 누적 빈도 곡선(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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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균 입도(Mean s ize)

입도의 대표치는 최빈치(Mode), 중앙치(Median), 평균치(Mean)를 사용하

고 있는데 이 중 가장 입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평균치(Mean)이다(Folk

＆ Ward , 1957).

본 조사 지역의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암석 돌출부 지역이 －2.839

φ이며, 만입부 지역이 －1.982φ이다. 해안선에서 해빈 애도 방향으로의 입도의

변화는 해빈 애도 지역이 해안선 지역보다 조립질을 나타내었다(표 6 ).

나. 분급도(Sorting)

본 조사 지역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분급은 암석 돌출부 지역이 0.64φ로

서 Moderately w ell sorted이고 만입부 지역은 Moderate sorted이다. 해안선

에서 해빈 애도 방향으로의 분급도의 변화 양상은 암석 돌출부에서 만입부

방향으로의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표 6 ).

다. 왜도(Skew ness)

본 조사 지역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왜도는 암석 돌출부 지역이 －0.16

φ로서 Coarse skew ed에 해당되며, 만입부 지역은 －0.19φ로서, F ine

skew ed에 해당된다. 해안선에서 해빈 애도 방향으로의 왜도의 변화 양상은

암석 돌출부에서 만입부 방향으로의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표 6 ).

왜도는 입자의 빈도 곡선의 대칭으로부터의 만곡 정도를 말하는데 세립 입

자 쪽으로 만곡하면 Pos itive skew ness라 하고 조립 입자 쪽으로 만곡하면

Negative skew ness라고 한다.

왜도는 퇴적물의 환경을 구분하는 데 중요하고 민감한 조직 지수로 알려져

있다. Hails (1969)와 Duane(1964)은 왜도가 환경적인 에너지에 관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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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Negative skew nes s는 고 에너지와 w innow ing action에 관계가 있

고, Pos itive s kew ness는 저 에너지 환경에 관계가 있다고 했다.

본 조사 지역은 지형적으로 외해로 둘러 싸여 있어 비교적 에너지가 높은

지역으로 여겨진다.

라. 첨도(Kurtos is )

본 조사 지역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첨도는 암석 돌출부 지역이 1.11φ로

서 very lep to - kurtic에 해당되며, 만입부 지역은 0.89φ로서 platy - ku rtic

이다. 해안선에서 해빈 애도 방향으로의 첨도의 변화 양상은 암석 돌출부에

서 만입부 방향으로의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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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천진동 - 우목동 해빈 퇴적물에 대한 입도별 백분비와 조직 표준치

Station

No.

Composition T extural Parameters

Granule

(%)

Sand

(%)
Mean(Mz) Sorting(SI) Skew ness (SkI) Kurtos is(KG)

1 51.3 48.7 - 2.20 0.98 - 0.15 0.699

2 55.8 44.2 - 2.16 0.89 +0.02 0.882

3 81.5 18.5 - 2.56 0.79 +0.12 1.065

4 85.2 14.8 - 2.70 0.76 +0.10 1.106

5 68.3 31.7 - 2.41 0.87 +0.10 0.882

6 65.4 34.6 - 2.33 0.94 +0.08 0.771

7 90.75 9.25 - 2.80 0.66 +0.08 1.229

8 32.1 67.9 - 1.79 0.88 - 0.21 0.922

9 30.0 70.0 - 1.74 0.86 - 0.27 1.005

10 89.25 10.75 - 2.76 0.72 +0.11 1.463

11 85.75 14.25 - 2.70 0.72 +0.13 1.229

12 25.8 74.2 - 1.81 0.74 - 0.27 0.831

13 33.9 66.1 - 1.81 0.87 - 0.23 1.005

14 31.8 68.2 - 1.76 0.87 - 0.21 0.819

15 40.2 59.8 - 1.68 0.85 - 0.15 0.901

16 49.2 50.8 - 1.79 0.83 - 0.03 0.887

17 96.6 3.4 - 2.86 0.63 - 0.18 0.995

18 93.56 6.44 - 2.84 0.58 +0.04 1.075

19 93.6 6.40 - 2.83 0.57 - 0.04 1.170

20 94.25 5.75 - 2.83 0.56 - 0.66 1.112

Range
25.8
∼

96.6

3.4
∼

74.2

- 1.68
∼

- 2.86

0.56
∼

0.98

- 0.27
∼

+0.13

0.819
∼

1.463

Average 64.7 35.3 - 2.318 0.77 - 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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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입자의 모양

본 조사 지역 해빈에 분포하는 해빈력의 기하학적 형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구형도, 원마도, 모양을 측정하였다.

가. 구형도와 원마도

일반적으로 하천에 의해 운반 · 퇴적된 퇴적물은 아주 낮은 원마도와 아

주 높은 구형도를 갖고, 높은 에너지의 해빈 환경에서 퇴적된 것은 높은 원

마도와 낮은 구형도를 갖고 있으며, 낮은 에너지의 해빈에서 퇴적된 것은 중

간형태를 갖는다고 한다(Sneed and F olk, 1958; Lenk- Chevitch, 1957;

Dobkins and F olk, 1970; Komar, 1976). 본 조사 지역인 경우 원마도는 평균

0.64로서 Well round에 해당하였고, 구형도는 평균 0.83로서 equant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에너지가 작용하는 해빈 환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 표 7 ).

나. 모양

모양에 있어 거의 equant에 해당된다( 표 7 ).

본 조사 지역은 지형적으로 외해로 둘러 싸여 있어 해류와 해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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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천진동 - 우목동 해빈에 대한 구형도, 원마도, 입자 모양에 대한 분석결과.

Station No. Sphericity Roundness Shape

1 0.82 0.62 Equant

2 0.79 0.64 Equant

3 0.84 0.60 Equant

4 0.81 0.61 Equant

5 0.87 0.66 Equant

6 0.80 0.62 Equant

7 0.84 0.64 Equant

8 0.83 0.63 Equant

9 0.87 0.67 Equant

10 0.87 0.62 Equant

11 0.83 0.63 Equant

12 0.84 0.64 Equant

13 0.80 0.63 Equant

14 0.82 0.65 Equant

15 0.84 0.68 Equant

16 0.83 0.64 Equant

17 0.80 0.62 Equant

18 0.84 0.63 Equant

19 0.82 0.66 Equant

20 0.85 0.65 Equant

Range
0.79
∼

0.87

0.60
∼

0.68
.

Average 0.83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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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무절 산호조

1 . 조류(藻類, Algae)의 특징

식물계의 한 분류 군으로서 대부분이 물 속에서 생활하며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한다. 식물체는 외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뿌리, 줄

기, 잎 등의 구별이 되지 않으며, 포자에 의하여 번식하고 꽃이나 열매를 맺

지 않아 흔히 하등 식물이라고 불린다. 생육 장소에 따라서 담수 조류(淡水

藻類) , 해조류(海藻類)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체형이나 크기에 따라서 대형

조류(macroalgae), 미세 조류(microalga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분류

학적으로는 이들을 흔히 8개의 문(門)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테면

남조류(藍藻類, Cyanophyta) 황록조류(黃綠藻類, Pyrrhophyta) 황갈조류(黃褐

藻類,Chrysophyta) 유글레나류(Euglenophyta) 녹조류(綠藻類, Chlorophyta)

차축조류(車軸藻類, Charophyta) 갈조류(褐藻類, Phaeophyta) 홍조류(紅藻類, Rhodophyta)

등이다.

조류의 각 분류 군은 색소의 종류와 구성, 광합성 산물, 세포벽의 구성 물

질, 생식세포의 전자 현미경적 특성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한편, 조류의 생식과 세대교번의 특징을 비교하면, 이들은 기본

적으로 포자에 의한 무성생식 세대와 배우자에 의한 유성생식 세대로 구분

되어 진다.

조류는 생쇄설성 탄산염 입자를 제공하며, 박층의 퇴적물을 형성하도록 입

자를 붙잡아 두고, 천공(穿孔)활동을 통해서 입자들과 기반을 공격함으로써

탄산염암 형성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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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 조류 각 문의 주요 특성 비교

광합성 색소 저장 산물 세 포 벽
편모의 수,

형성 부위
서 식 처

남

조

류

엽록소 a; c- 피코시아닌,알

코피코시아닌, c- 피코에리

트립, 베타- 카로틴, 각종

크산토필

남조 과립

알파- 에타- 디아미노

피메릭산, 글루코오

스, 일라닌 등

없음

담수·기수

·해수·육

상

녹

조

류

엽록소a, b;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각종 크산토

필, 2∼6겹 티라코이드

육상 식물과

유사한 녹

말

셀룰로오스, 하이드

록시프롤린글루코사

이드, 크실란과만난,

석회분

1,2- 8, 또는 다수,

동형편모, 정단부

에 형성

담수·기수

·해수·육

상

차

축

조

류

엽록소a, b; 알파· 베타·

감마- 카로틴+각종 크산토

필. 다양하게 관련된 티라

코이드

육상 식물과

유사한 녹말
셀룰로오스, 석회분

2개, 동형편모, 정

단부 가까이 형성
담수·기수

유
글
레
나
류

엽록소 a, b; 베타- 카로틴+

크산토필푸. 2∼6겹 티라코

이드

파라밀론 없음

1∼3(∼7)개, 정단

부 또는 준정단부

에 형성

담수·기수

·해수·육

상

갈

조

류

엽록소 a, c; 베타- 카로틴+

프코크산틴 및 각종 크산

토필. 2∼6겹 티라코이드

라미나린- 만

니롤

셀룰로오스, 알긴산,

설페이티드무코, 다

당류

1∼2개, 부등 혹

은 동형편모, 정

단부에 형성

담수(매우

드뭄)·기

수· 해수

황

갈

조

류

엽록소 a, c; 알파· 베타

및 에타- 카로틴+각종 크산

토필.3겹 티라코이드

크리소라미

나린 , 기름

셀룰로오스, 실리카,

칼슘탄산염점액질

물질, 소량의키틴,

벽이 없음

2개, 하나는 횡단

면에, 나머지는종

단부에 형성

담수·기수

·해수·육

상

황

적

조

류

엽록소 a, c; 베타- 카로틴+

각종 크산토필. 3겹 티라코

이드

녹말

(또는 기름)

셀룰로오스, 벽이 없

음. 점액질 물질
없음

담수·기수

· 해수

홍

조

류

엽록소a, d; R- ,C- 피코시아

닌, 아로피코시아닌, R- ,B-

피코에리트린, 알파+베타

카로틴+각종 크산토필. 1겹

티라코이드

홍조 녹말

(글리코겐과

유사)

셀룰로오스, 크실렌,

갈락탄
없음

담수(약간)

·기수·해

수(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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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홍조류(紅藻類, Red alage; Rhodophyta)의 특징

식물 분류학적으로 본 한 문(門)으로서 조류의 한 군(群)이다. 대부분이 바

다에 살며 적색 또는 적자 색을 띠고, 엽록소 a와 d(일부)외에 피코빌란계

색소로서 피코시아닌과 피코에리트린을 가진다.

홍조 식물은 대부분이 다세포체이고,미세한 세포 조직을 보인다. 크기는 현

미경적인 크기를 가지는 것부터 1 ∼ 2m 에 이르는 큰 개체도 있다. 광합성

산물로서는 홍조 녹말(floridean s tarch) 등의 다당류가 있고, 세포벽에는 갈

락토오스가 칼슘과 황산 에스테르를 형성하고 있는 홍조 점액질(floridean

mucilage)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홍조 식물은 무성 생식으로 사분 포자· 단 포자·이분 포자 등을 형성하

는데, 이들은 복상인 포자 체에서 감수 분열로 형성되며, 특히 사분 포자는

종류에 따라서 환형(環形)·십자형(十字形) 또는 삼각 추형(三角錐形)으로 갈

라진다. 한편 유성 생식은 단상인 배우체가 정자와 조과기(造果器)를 각각 형

성하고 이들의 수정 결과 만들어지는 과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정

으로부터 과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은 홍조류의 분류 군에 따라서 다른 독특

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분류 군의 주요한 식별 형질의 하나로 삼는

다. 그러므로 홍조 식물의 생활사는 포자와 배우체 및 배우자의 결합으로 만

들어지는 과포자체의 3 세대가 교대로 반복되는 폴리시포니아(polys iphomia)

형 세대 교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홍조류(紅藻類, Rhodophyta)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원생 홍조 아강(Bangiophycidae; Protoflor ideophycidae)

마디털목(Goniotr ichales )

보라털목(Bangiales )

진정 홍조 아강(F lorideophycidae)

국수나풀목(Nemaliales )

우뭇가사리목(Gelidi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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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누아리목(Cryptonemiales )

돌가사리목(Gigartinales )

로디메니아목(Rhodymeniales )

비단풀목(Ceramiales )

우리 나라에서 나는 해조류의 절반 이상을 홍조류가 차지하며, 동·서 남

해안과 제주도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담수 조류에 속하는 종류도 있다.

3 . 무절 산호조(無節 珊瑚藻, Melobes ioideae)의 기재

한국산 무절 산호조에 대한 조사는 岡村(1913)이 부산 연안의 해조 분포를

조사하면서 1 종을 밝힌 것이 시초가 되어 해방후 강제원(1958)이 경남 연안

의 해조 상을 조사하면서 1 종을 밝히게 되었다. 그후 강제원(1960)은 제주도

의 하계 해조 상을 조사하면서 4 종을 더 밝히게 되었다. 그후 박정홍(1977)

이 한국에 서식한 무절 산호조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4 종을 밝혔으며, 그후

박정홍(1980)은 한국산 무절 산호조의 monograph를 작성할 목적으로 13 종

을 더 밝히게 되어 한국산 무절 산호조는 총 18 종이 밝혀졌다.

무절 산호조류는 원래 조직에 석회질이 많이 침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초생물로서 산호와 혼생하기 때문에 막연히 산호의 한 부류로 취급되어

왔었다. Philippi에 의해 1837년에 처음으로 식물로 분류되어졌다. 그러나 이

식물의 생활형이 일반 해조와 판이하여 해조 학자에게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석회질 때문에 조직 관찰이 불편하고 또 외형 분화의 평행 현상에

인한 분류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어 왔다.

Mas on(1953)은 아메리카· 캐나다· 알래스카 태평양 무절 산호조의 monograph에서

산호말과(corallinaceae)를 무릎마디( genicula )의 유무에 따라 subfamily

corallinaceae (=tribe corallineae Areschoug in Agardh, 1852)와 subfamily

Melobesioideae (=tribe Melobesioideae Areschoug in Agardh, 1852)로 나누었다.

- 48 -



본 연구 지역 주변의 성산포와 우도 사이의 수로에 형성되어 있는

Lithothamnium - Bank는 M osophyllum erubescens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는 보고(박정홍,1980)가 있으며, 그 밖에 Hydrolithon reinboldii와 Lithophyllum

okam urai도 서식한다는 보고(박정홍, 1977, 1980)가 있다.

M osophyllum erubescens

Pl . I , F ig . 1, 2, 3

기재 - 엽체는 바위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모양은 거의 반구형이거나 또는

불규칙하다. 최대 직경 10㎝ 정도, 높이 2㎝ 정도이고 다수의 가

지를 가진다. 가지의 길이는 거의 원통 상이거나 또는 약간 편원이

다. 가지의 길이는 5 ∼ 10m m , 직경 1 ∼ 2m m 이며, 때로는 단

일인 것도 있으나 거의 차상으로 분지되어 있다. 세포의 크기는 직

경 0.05㎜ ∼ 1㎜, 세포의 모양은 원형 또는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논의 - 몸체의 형태가 반구형 또는 불규칙하며 다수의 가지를 갖는 것으

로 보아 F os lie(1900)의 M osophyllum erubescens라고 볼 수 있다.

생육지 - 외양수(外洋水)와 맞닿는 암반 위에 서식하는데 암반의 측면에 모

여 있으며 조간대의 조수 웅덩이( tide pool )에서 암반의 표면에

서식한다. 제주도의 우도와 성산포 사이의 수로에 형성되어 있는

Lithothamnium - Bank는 이 종류가 주측을 이루고 있다.

분포 - 일본 남부, 인도양, 대서양, Madagascar, 홍도, 서귀포, 구룡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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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ydrolithon reinboldii

Pl . II , F ig . 1, 2, 3

기재 - 엽체에는 단조의 혹을 가지는데 이것들은 때로는 모여 있거나 또는

서로 유합되어 있으며, 크기는 높이가 10㎝ 이고 직경이 10m m

이다. 색은 일반적으로 흰 것과 검푸른 색이 많으며 갈색, 자주색

또는 크림색 등도 있다. 세포의 크기는 직경 0.01㎜ ∼ 0.03㎜, 세포

의 모양은 타원형이며 동심원 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논의 - 몸체의 형태가 괴상을 이루며 단조의 혹 모양을 갖는 것으로 보아

F os lie(1909)의 H ydrolithon re inboldii 라고 볼 수 있다.

생육지 - 제주도 우도와 성산포 사이의 수로의 깊이가 20m 깊이에서

Lithothamnium - Bank를 형성한 무리 중의 하나로 이 종 위에

넓미역이 착생하고 있다.

분포 - Guam, 인도양, 성산포.

L ithophyllum okam urai

Pl. III , F ig. 1, 2, 3

기재 - 작은 돌이나 패각, 또는 타해조(모자반)에 고착하며 구상(球狀) 혹

은 거의 구상(球狀)의 모양으로 유리 생활을 하게 된다. 직경이 3

∼ 6㎝ 이고 두께가 1.5 ∼ 3.0㎝ 이다. 표면에 다소 밀집한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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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의 짧은 가지가 있고 가지의 길이는 간단하거나 혹은 거의 차

상으로 분지하고 가지의 길이는 3 ∼ 6m m , 직경 2 ∼ 3m m , 거

의 원통 모양이고 횡단면에서는 다소 타원형이다. 세포의 크기는

직경 0.05㎜ ∼ 1㎜, 세포의 모양은 타원형에서 벌집 형태를 이루

고 있다.

논의 - 형태에 있어서 거의 구상을 하며 표면에 다소 밀집한 혹 모양의

짧은 가지를 갖는 것으로 보아 岡村(1913)의 L ithophyllum

okam urai 라고 볼 수 있다.

생육지 - 외해에 접해 있는 암반에서 수심 1 ∼ 3m 의 깊이에서 서식하거

나 2m 깊이의 조수 웅덩이( tid e pool )에서 유리 생활을 한다.

분포 - 구룡포, 서귀포, 성산포, 우도, 일본의 Hokaido, Hons hu, Kyushu,

Indones ia, Viet Nam, Philippine, New Guinea, Poiynes ia,

Ceylon, Red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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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퇴적 환경 해석 및 논의

해빈이란 해안선을 따라서 파랑과 연안류가 모래나 자갈을 쌓아 올려서 만

들어 놓은 지형으로서 크게 연안 돌출부 사이의 만입부에 초승달 모양으로

발달하는 만두해빈(bayhead beach)과 암석 돌출부에서 파식대와 해식애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발달하는 암석 돌출 해빈(headland beach)으로 나눌 수

있다(권혁재, 1984).

본 연구 지역인 우도 천진동 - 우목동에 발달하는 무절 산호조 퇴적물 해

빈의 암석 돌출부에서는 만입부보다 평균 입도는 조립질이며, 분급도는 양

호하며, 왜도는 coarse skew ed하며, 첨도는 very lep to - ku rtic하며, 구형

도, 원마도, 입자의 형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암석 돌출부를

경계로 하여 무절 산호조 퇴적물의 입도 분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암석 돌출부는 가장 조립하고, 암석 돌출부에서 만입부 방향으로 세립질의

입도 분포 양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 만두해빈(bayhead beach)에 속한다. 또

한 해빈 퇴적물의 주 공급원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을 끼고 있는 해빈인

경우는 그 규모가 크나 제주도는 이러한 해빈이 생성되기가 어렵다.

연안에 퇴적물이 이동되어 하나의 해빈을 형성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은 연안류이며, 이 연안류는 쇄파가 들어올린 물질을 부유 및 운반시키는 연

안 표류(longshore drifting)를 진행시킨다.

일반적으로 연안류에 의한 해수 수송량은 진입한 파랑의 특성과 입사각에

관계가 있다. 즉, 파고가 높을수록 또는 입사각이 클수록 연안류는 강해지

므로 큰 파랑은 많은 연안 표류와 큰 입도의 표사를 수반하는데 보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불규칙한 해안에서 해수의 실제적인 수송을 암석 돌출부로부터 만입부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암석 돌출부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관계로 침식을

많이 받게 되나 만입부 쪽에는 물질의 이동, 집적이 이루어져 해빈을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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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천진동 - 우목동 연안의 무절 산호조 퇴

적물 해빈은 그 지형이 양측의 암석 돌출부를 경계로 하여 만입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암석 돌출부 지역이 가장 조립한 것은 이곳으로 집중되는 파랑 에너지

(그림 31 ) 때문에 조립질들이 이동되어 남게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

며, 간조선과 애도 및 해빈 중앙부의 입도 변화는 강, 약의 파랑 작용이 교

대로 일어나고 있는 데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해빈의 배후에 형성되어 있는 사구 층에는 현무암력이 수반되어 나타나는

무절 산호조 퇴적층도 있다. 이는 제 4기말 이후 해퇴와 해침에 관련된 해수

면의 상승에 따라 퇴적물의 재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성산포 신양리층내의 패각편의 절대 연령이 3500년(윤선. 미발표)으로 측정

되어 있으므로 우목동 - 천진동 사이에 있는 해빈 퇴적물의 근원인 무절 산

호조 퇴적물에 대한 절대 연령 측정이 이루어지면 우도의 형성 사에 매우

흥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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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Mz - 2 . 2 0 - 2 . 1 6 - 2 . 5 6 - 2 . 7 0 - 2 . 4 1 - 2 . 3 3 - 2 . 8 0 - 1 . 7 9 - 1 . 7 4 - 2 . 7 6 - 2 . 7 0 - 1 . 8 1 - 1 . 8 1 - 1 . 7 6 - 1 . 6 8 - 1 . 7 9 - 2 . 8 6 - 2 . 8 4 - 2 . 8 3 - 2 . 8 3

SI 0 . 9 8 0 . 8 9 0 . 7 9 0 . 7 6 0 . 8 7 0 . 9 4 0 . 6 6 0 . 8 8 0 . 8 6 0 . 7 2 0 . 7 2 0 . 7 4 0 . 8 7 0 . 8 7 0 . 8 5 0 . 8 3 0 . 6 3 0 . 5 8 0 . 5 7 0 . 5 6

SkI - 0 . 1 5 + 0 .0 2 + 0 . 1 2 + 0 . 1 0 + 0 .1 0 + 0 . 0 8 + 0 . 0 8 - 0 . 2 1 - 0 . 2 7 + 0 . 1 1 + 0 .1 3 - 0 . 2 7 - 0 . 2 3 - 0 . 2 1 - 0 . 1 5 - 0 . 0 3 - 0 . 1 8 + 0 . 0 4 - 0 . 0 4 - 0 . 6 6

KG 0 . 6 9 0 . 8 8 1 . 0 6 1 . 1 0 0 . 8 8 0 . 7 7 1 . 2 2 0 . 9 2 1 . 0 0 1 . 4 6 1 . 2 2 0 . 8 3 1 . 0 0 0 . 8 1 0 . 9 0 0 . 8 8 0 . 9 9 1 . 0 7 1 . 1 7 1 . 1 1

구형 도 0 . 8 2 0 . 7 9 0 . 8 4 0 . 8 1 0 . 8 7 0 . 8 0 0 . 8 4 0 . 8 3 0 . 8 7 0 . 8 7 0 . 8 3 0 . 8 4 0 . 8 0 0 . 8 2 0 . 8 4 0 . 8 3 0 . 8 0 0 . 8 4 0 . 8 2 0 . 8 5

원마 도 0 . 6 2 0 . 6 4 0 . 6 0 0 . 6 1 0 . 6 6 0 . 6 2 0 . 6 4 0 . 6 3 0 . 6 7 0 . 6 2 0 . 6 3 0 . 6 4 0 . 6 3 0 . 6 5 0 . 6 8 0 . 6 4 0 . 6 2 0 . 6 3 0 . 6 6 0 . 6 5

모 양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e q u a n t

범 례

○ 시료 채취 지역 — 등수심도 — 해안선 …… 해빈 애도

—·—·— 사구층 경계선 연안 표류 파도의 방향

그림 31. 천진동 - 우목동 해빈에 대한 퇴적물의 입도 조직 지수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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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본 연구 지역인 제주 동부 우도 천진동 - 우목동 무절 산호조 퇴적물로 이

루어진 해빈의 퇴적학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 지역의 해빈은 탈색된 무절 산호조의 역질 파편들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 유일의 유기적 기원의 역질 해빈이며, 길이가 780m 이고 폭은

37m , 높이는 평균 100cm , 경사도는 평균 10°로 비교적 급한 편이며, 양측

가장 자리의 암석 돌출부를 경계로 하여 안쪽으로 만입된 해안 지형을 이루

고 있어 작은 규모의 해빈이 발달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2. 평균 입도 분석치는 분급도 0.77ψ, 왜도 －0.14ψ, 첨도는 1.00 ψ 이

며, 원마도는 평균 0.64 , 구형도는 평균 0.83, 모양은 equant이다.

3. 우도 천진동 - 우목동 해빈에 나타나는 무절 산호조 퇴적물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 암석 돌출부에서는 만입부보다 평균 입도는 조립질이며,

분급도는 양호하며, 왜도는 coarse skew ed하며, 첨도는 very lep to - ku rtic

하며, 구형도, 원마도, 입자의 형태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해안

선에서 해빈 애도 방향으로의 입도 변화 양상도 암석 돌출부에서 만입부

방향으로의 입도 변화 양상과 일치하였다. 이는 우도의 천진동 - 우목동

해빈이 지형적으로 외해로 둘러 싸여 있어 비교적 에너지가 높은 지역에

서 형성된 것이며 연안류의 이동에 따라 입도 변화의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4. 연구 지역의 해빈은 대부분이 M osophyllum erubescens. H ydrolithon

reinboldii. Lithophyllum okam urai 등의 무절 산호조 퇴적물로 이루어진 국

내 유일의 해빈이다.

- 55 -



5. 무절 산호조들은 성산포와 우도 수로 내의 암반 위에 서식하다 고사되

어 연안류의 이동에 의해 운반 퇴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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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pervised by Profess or Jeong- Yul Kim, Ph. D.

Udo, located in the eas t of Jeju Is land, is surrounded by sea in all

directions and is mainly composed of the Quarternary Pyoseonri basalt ,

volcanic clas tics , beach and dune sediments . T he sedimentolog ical s tudy

on the beach sediments in the s tudy area show that grain s ize

dis tr ibution of the beach sediments developed in Cheonjindong- Umogdong,

Udo varies w ith the geomorphology of the beach.

T he beach sediments of the projection part are charaterized by coars e

grain, w ell- sorting , very lepto- kurtic s kew ness , normal kurtos is and

w ell- roundness compared w ith those of the embayment part. How ever,

the dis tribution of grain s ize and shape of beach sediments from coas t

line to beach berm is almos t same. T his dis tribution pattern of beach

sediments is probably caused by the littoral current. T he beach sediments

mainly cons is t of M osophyllum erubescens , H ydrolithon re inbldii and

L ithophyllum okam urai and this beach is the unique one w 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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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 ed of the Melobes ioideae sediments in Korea. T he Melobes ioideae

seems to be grow n on the rocks w ithin the w aterw ay betw een

Sungsanpo and Udo, died, and depos ited due to the movement of the

littoral curren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 ity of Educat ion in part 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r Education in Augus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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