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하구의 퇴적환경은 기후, 강우, 하천유출량 등에 따라 육성기

원 퇴적물에 따라 변동할 뿐만 아니라 조석, 파랑 및 하구의 지

형적 특성에 따른 흐름 등에 따라 퇴적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

게 이루어진다(유창일, 2006).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되기 전인 1977년 8월부터 1978년 4월

간 채취된 70개 정점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구포 상류와 낙

동강 상류, 그리고 하구 전면 사주군 및 그 주변부는 사질퇴적

물이 우세하고 외해쪽으로 갈수록 니질퇴적물의 함량이 높아지

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홍수시 낙동강 하상(河床)의

퇴적물을 외해쪽으로 유출시키고, 평상시에는 사주군 주변의

니질퇴적물을 외해로부터 유입·퇴적시킨다고 주장하였다(김과

이, 1980). 이(1993)는 낙동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에도 사질퇴

적물은 주로 낙동강 상류와 수로 및 사주 주변에 분포하며 니

질퇴적물은 외해쪽에 우세하게 분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하(2000)의 연구에 의하면 하굿둑 건설 10년 후 사질퇴

적물의 함량이 증가하고 있어, 앞서의 김과 이(1980)의 연구에

서 창조시 외해쪽에 퇴적된 니질퇴적물의 유입이 줄어듦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낙동강 하구 표층퇴적물은 낙동강 하굿둑에서

유출과, 하구역 주변의 유동특성에 따라 분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표층퇴적물 분포와, 이에 따른 사주 지형변화를 살펴

보았다.

2. 본 론

2.1 기존 연구

김(2005)에 의하면 사주 배후의 입도가 사주 전면보다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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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질퇴적물이 우세한 구간은 사주와 갯골 부근의 간사지로, 이로 인한 낙동강 하구역의 퇴적우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낙동강 하구역, 퇴적환경, 육성기원 퇴적물, 해성기원 퇴적물, 낙동강 하굿둑, 사질퇴적물, 니질퇴적물

2018년 한국항해항만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11월 8일(목)~9일(금) 경주 더케이호텔

36



게 나타났다. 윤과 이(2008)는 낙동강 하구역 표층 퇴적물 분포

는 계절별 변화가 뚜렷하여 연간 발생빈도가 높은 ENE계열 파

랑의 영향으로 사질퇴적물은 진우도 부근으로 이동하고 니질퇴

적물은 흐름을 따라 외해쪽으로 이동하여 퇴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낙동강 하굿둑 건설 이후 사질퇴적물은 하구 사주의 전면

해역은 사질퇴적물이 우세하고 외해쪽으로 니질퇴적물이 우세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낙동강 토사 유출량의 변화와 계절적 특

성 및 유동 특성의 변화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까지 김백운(2012), 우아현(2018)의 연구가

있었으나, 낙동강 하구 일부에 그친 연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낙동강 하구 표층퇴적물 조사자료를 이

용하여 퇴적환경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2.2 표층퇴적물 조사

한국수자원공사(2016)는 낙동강 하굿둑 상류부(하천)에 11개,

하류부는 22개 지점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의 표층

퇴적물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해양공학회(2003)

의 자료를 추가·조사하였다.

2003년 표층퇴적물 조사결과, 을숙도 서측해역은 실트질이 우

세한 반면 방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동측해역은 중사가, 신자도

는 세사가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수로부

는 유속 저항에 큰 조립질 퇴적물이 분포하고 비교적 수심이

깊은 다대포 전면은 사질퇴적물로 0.148∼0.178mm의 입경분포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사결과 입경분포를 Fig. 2.1에 제시하였으며, 부산신

항 입구부와 신자도 전면해역을 제외하고 0.142mm 이상의 사

질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1 Distribution of Mean grain size(mm)

분급도는 양호하고 중앙입경보다 조립한 퇴적물이 우세하

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3년과 2016년 해저질 조사결과, 우안배수문을 시점으로

주수로부와 도요등-신자도 전면해역의 사질함량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사질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정 외력조건과의 상관성 관계는 유의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3. 결 론

최근의 낙동강 하구역의 표층 퇴적물 분포변화를 분석하였다.

2003년과 2016년의 표층퇴적물 분석결과, 낙동강 하구역 표층

퇴적물은 전반적으로 사질함량이 50% 이상을 보이고, 사질함

량이 50% 이하를 보이는 구간은 주로 유속이 약화되거나 사주

부근의 간석지로 나타났다.

즉, 2003년 이후 낙동강 하구역 퇴적환경은 평형상태

(equilibrium state)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낟. 또한, 사주 및

갯골 주변의 간석지 부근을 중심으로 니질퇴적물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퇴적 우세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외력조건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시료 채취시

기가 불분명하여 특정 외력조건에 변화는 해저질 상태를 설명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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