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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대부분이 조간대(약 75%)인 전라북도 곰소만 내 해수와 퇴적물 중 미세조류의 생체량과 군집조성의 월 변

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1999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는 매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격월로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HPLC)를 이용하여 광합성색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수 중 미세조류의 군집구조를 조

절하는 환경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온, 염분, 영양염류, 용존산소, 화학적산소요구량을 분석하였다. 해수 중 미세

조류의 월별 분포는 대체로 담수의 유입으로 인한 영양염류의 공급이 많은 시기에 높은 생체량(chlorophyll a)을 보

였다. 퇴적물 중 저서미세조류의 생체량은 국내외 다른 갯벌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단위 면적당 적분

한 해수 중 미세조류의 생체량에 비해서 2-3배 낮게 나타났다. 해수와 퇴적물 중 미세조류의 색소분석 결과, 규조류

의 주요색소인 fucoxanthin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fucoxanthin과 chlorophyll a의 월 변화가 유사한 양상을 보여 곰

소만 내 갯벌과 해수 중 미세조류는 규조류가 우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하대 표층 해수 중 미세조류 생

체량(chlorophyll a)의 월 변화는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미세조류 생체량의 월 변화와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현미경

관찰을 통한 해수 중 미세조류의 종조성 분석 결과, 저서미세조류의 우점종인 저서성 규조류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본 연구결과는 곰소만 갯벌에서 재부유되어 조하대로 공급되는 저서미세조류가 조하대 표층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에게 먹이원으로서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갯벌에서 재부유되어 조하대로 공급되는 미

세조류의 정확한 평가와 함께 조하대에서 이들의 수직, 수평 거동과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o compare monthly variations of phytoplankton biomass and community composition between in seawater

and sediment of the Gomso Bay (tidal flat: approximately 75%), the photosynthetic pigments were analyzed by

HPLC every month in 1999 and every two months in 2000. Ambient physical and chemical parameters (tem-

perature, salinity, nutrients, dissolved oxygen, and chemical oxygen demand) were also examined to find the

environmental factors controlling structure of phytoplankton community. The temporal and spatial variations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in seawater were correlated well with the magnitude of freshwater discharge from

land. The biomass of microphytobenthos at the surface sediments was lower than that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and 2-3 times lower than phytoplankton biomass integrated in the seawater column. Based on the results

of HPLC pigment analysis, fucoxanthin, a marker pigment of diatoms, was the most prominent pigment and

highly correlated with chlorophyll a in seawater and sediment of the Gomso B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a-

toms are the predominant phytoplankton in seawater and sediment of the Gomso Bay. However, the monthly

variation of chlorophyll a concentration in seawater at the subtidal zone was not a good correlation with that

in sediment of the Gomso Bay. Although pelagic plankton was identified in seawater by microscopic exam-

ination, benthic algal species were not found in the seawat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ntribution from the

suspended microphytobenthos in the tidal flat to the subtidal zone of the Gomso Bay may be low as a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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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 the primary consumer in the upper water column of the subtidal zone. Further study needs to elucidat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transport magnitude of the suspended microphytobenthos in the tidal flat to the sub-

tid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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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과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미세조류는 연

안역의 탄소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의 생산량과 군집구조의 시공간적 변화는 표영 및 저서생물의 성

장과 생체주기를 결정하게 된다(Kang et al., 2006).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계절변화는 상위 생산자인 동물플랑크톤의 번성주기와

연관되며, 몇몇 부유식자 생물들은 식물플랑크톤의 크기에 따라

선택적인 섭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et al., 2009). 저

서미세조류의 생산량과 macrobenthos의 생체량 역시 좋은 상관관

계를 보여주고 있으며(Herman et al., 2000), 저서미세조류 생체

량의 계절변동은 다년생을 하는 생물에게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재

생산하는 시기의 변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et al., 2006). 따라서 해수와 퇴적물 중 미세조류의 생체량과 군집

구조의 시공간적인 변화는 연안 생태계 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저서미세조류는 비록 표층 퇴적물 수 mm에 제한되어 서식하지

만 고밀도로 집적되어 있어서(MacIntyre and Cullen, 1995) 썰물

시 재부유되어 갯벌 위 수주(water column) 중 미세조류의 약 30-

90% 정도를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Jonge and van

Beusekom, 1992; Koh et al., 2006, 2007; 이 등, 2009). Koh et

al.(2006)은 일본의 Ariake Sea에서 썰물과 밀물시 시간에 따른 수

주 중에 존재하는 미세조류 중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의 기여도

를 관찰한 결과, 약 10-70(평균 33)% 정도 범위에서 변화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간대에서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는 저서생물 뿐만 아니라 표

영생물의 먹이원으로서 공급되고, 또한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가

조하대로 수송되어 조하대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도 먹이원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et al., 2003; 이

등, 2009). Kang et al.(2001)은 안정동위원소 기법을 이용하여 섬

진강과 광양만에서 조하대 생물들의 먹이원을 추적한 결과, 조하

대 생물의 약 70% 이상이 저서미세조류가 먹이원으로서 관여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등(2009)은 광양만 내 갯벌 위 수

주의 미세조류 중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가 약 30-90%까지 기여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부유와 수송에 의해서 인근 연안 생태계의

생물들에게 중요한 영양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

나 조간대에서 부유된 저서미세조류가 조하대로의 수송과 연관된

연구결과와 조하대의 식물플랑크톤과 조간대의 저서미세조류의 생

체량과 군집구조의 계절적인 변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연안 생태계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세조류의 생체량과 군집구조의 시공간적인 변화

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반폐쇄적인 만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만의 약 75%

가 조간대로 형성되어 있는 곰소만에서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

미세조류와 조하대 해수 중 미세조류의 생체량과 군집구조 및 다

양한 환경요인들의 시공간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연구해역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에 위치한 곰소만은 반폐쇄적인 만

으로 만 입구는 약 8 km, 입구로부터 내만까지는 약 20 km로 총

면적은 약 100 km2이며 이 중 약 75 km2이 조간대로 형성되어 있

다(Fig. 1). 곰소만은 우리나라에서 바지락 양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해양환경 오염으

로 인한 바지락 양식 환경의 악화로 바지락 채취량이 급격하게 감

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서해안에 위치한 곰소만에서 1999년 2월부

터 2000년 1월까지는 매월,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격월로

대조기에 관측을 실시하였다. 해수는 만의 북쪽에 위치한 저조시

에도 해수가 존재하는 수로 내에서 9개 정점을 선정하여 밀물시

에 채취하였으며, 갯벌 내 표층 퇴적물 시료는 썰물시에 만 중앙

에서 격자로 12개의 정점을 선정하여 채취하였다(Fig. 1).

환경인자 분석

수온과 염분은 YSI Portable Salinometer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였다. 용존산소 농도는 Winkler 방법(Carpenter, 1965)

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해수를 300 mL 용존산소병에 채수하고 고

정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측정하였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은 해수 500 mL를 채수병에 채수하고 실험실로 운반 후 알칼리

성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측정하였다. 영양염 분석을 위한 해수 시

료는 현장에서 유리 섬유 여과지(GF/F)로 여과한 후, 여과된 시료를

분석시까지 냉동 보관하였다. 영양염류는 Strickland and Parsons

(1972)의 비색법으로 질산염+아질산염, 규산염, 인산염을 측정하였다.

광합성색소 분석

HPLC를 이용한 해수 중 미세조류의 광합성색소 분석을 위해서

선상에서 bucket을 이용하여 채수하고 현장에서 해수 약 500-1000

mL를 GF/F 여과지(지름 47 mm)로 여과하였다. 여과지는 드라이

아이스에 저장한 후 실험실로 운반하여 HPLC(Orom vintage 2000,

Oromtech, Korea)를 이용한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색소 분석 전

까지 초저온 냉동고(-80 oC)에 보관하였다. 식물플랑크톤의 광합성

색소는 100% 아세톤 5 mL로 암냉소에서 약 24시간 이내 추출하

였으며, 분쇄시 손실을 보정하기 위해서 canthaxanthin(내부표준물

질) 50 µL를 첨가하였다. 추출 후 분석 직전에 분쇄하고 2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 1 mL를 취하여 300 µL의 이온

교환수와 잘 섞은 후, 200 µL의 loop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갯벌 표층 시료는 PVC core(지름 55 mm, 길이 100 mm)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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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채취하였고, 시료는 드라이아이스에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

반 후 표층 10 mm를 절단하여 HPLC 분석 전까지 초저온냉동고

(-80 oC)에 보관하였다. 표층 퇴적물은 습중량을 측정한 후 광합성

색소 추출을 위해서 100% 아세톤(15 mL)에 담그고 100 µL의

canthaxanthin을 첨가한 후 암냉소(-20 oC)에서 약 24시간 이내로

방치하였다. 추출 후 상등액을 culture tube에 옮긴 후 2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부유입자의 제거를 위해서 GF/F(25

mm)로 필터를 한 후 이 중 상등액 1 mL를 취해 300 µL의 이온

교환수와 잘 섞은 후, 200 µL loop에 시료를 주입하여 분석하였

다. Chromatogram의 peak에 대한 동정은 표준색소의 retention

time과 한국미세조류은행(Korea Marine Microalgae Culture Center:

KMMCC)으로부터 분양 받은 단일종의 미세조류로부터 얻은 추

출색소의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표준색소는

chlorophyll a, chlorophyll b, lutein, beta-carotene(Sigma Co.)과

chlorophyll c, fucoxanthin, zeaxanthin, 19'-hexanoyloxy-fucoxanthin

(19'-hex-fuco), prasinoxanthin, alloxanthin, peridinin, violaxanthin,

19'-butanoyloxy-fucoxanthin(19'-but-fuco), diadinoxanthin(DHI, Denmark)

을 이용하였다(Wright et al., 1991; Jeffrey et al., 1997). 표준색소의

농도는 기존에 알려진 흡광계수(Jeffrey et al., 1997)를 이용하여

흡광광도계로 보정하였다. 흡광도는 최대흡수파장과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색소의 농도와 현장시료의 색소정량식은 Park and

Park(1997)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해수 중 이화학성분 분포(수온, 염분, 용존산소, 화학적산소

요구량)

썰물시에 해수가 존재하는 곰소만 북쪽 해역의 수로 내에서 9

개 정점을 선정하여(Fig. 1) 표층 해수 중 수온과 염분의 시공간

적인 분포양상을 살펴보았다(Fig. 2). 수온의 수평분포는 육지와

외해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의 안쪽과 바깥쪽에서 월별 변

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염분의 월별 분포는 여름철에 낮고 겨

울철에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과 2000년에 월별 평균 염분은 각각

2월(31.3±0.13)과 12월(31.2±0.1)에 가장 높고, 6월(28.5±0.9)과 10

월(28.8±0.2)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9년 6월, 9월, 10월 그리

고 2000년에는 10월에 육상으로부터 담수의 유입으로 29 이하의

낮은 염분을 보였다. 염분의 수평분포는 대체로 만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층 해수 중 용존산소의 월별 평균 농도는 1999년 6월

(9.29±0.49 mg L-1)에 가장 높고 7월(3.85±0.23 mg L-1)에 가장 낮

게 나타났다. 2000년에는 10월(8.13±0.82 mg L-1)에 가장 높고 8

월(5.02±0.18 mg L-1)에 가장 낮은 농도를 보였다. 수온과 용존산

소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월별 평균 겉보기 산소요구량(AOU)은

1999년에는 7월(1.10±0.25 mg L-1)에 가장 큰 양의 값을 보였으며,

2000년에는 1월에 가장 큰 양의 값인 1.64±0.83 mg L-1로 나타났

다. 1999년에는 6월(-4.17±0.46 mg L-1)과 2000년에는 10월(-2.90

±0.82 mg L-1)에 매우 낮은 음의 값을 보여 이 시기에 식물플랑크

톤에 의한 광합성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오염 정도의 지시자로 이용되는 COD 농도는 1999년에는

10월에(4.16±0.81 mg L-1), 2000년에는 6월(4.28±2.63 mg L-1)과

8월(4.09±2.43 mg L-1)에 4 mg L-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이 시기

에 수질이 악화되어 생태학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연 평균 COD 농도 역시 2 mg L-1 이상(수질기준 III

등급)으로 유기물의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다. 곰소만은 만 안으로

유입되는 큰 강이 없어 육지로부터의 오염원이 적은 편이며, 곰소

만 내 COD 농도 분포가 염분 월별 분포와 다른 양상을 보여 외

부로부터의 오염원 공급이 아닌 곰소만 내 양식장의 자가오염이

수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중 영양염 분포

용존무기 질산염과 아질산염을 합한 농도(NOx)는 대체로 2 µM

이하였으며, 연구기간 동안 뚜렷한 계절적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1999년에는 염분이 가장 낮은 6월(9.52±5.28 µM)에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2000년에는 겨울철인 2월(5.08±3.29)과 12월(10.8±0.6

µM)에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NOx의 수평분포는 곰소만으로 유

입되는 유일한 하천인 주진천의 영향을 받는 정점 1에서 대체로

Fig. 1. Locations of seawater (St. 1-9) and
sediment sampling (S) stations (1999-
2000). Dashed line indicates the lower
limit of the intertid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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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temporal variations of various environmental parameters (temperature, salinity, precipitation, and nutrients), main pigments, and
cell abundance of phytoplankton species in the water column of the Gomso Bay during 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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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인산염의 월별 평균 농도는 1999년과 2000년에 각

각 10월(0.33±0.08 µM)과 12월(0.96±0.08 µM)에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6월(0.03±0.04 µM)과 10월(0.04±0.02 µM)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1999년 6월과 2000년 10월에는 0.05 µM 이하의 매우

낮은 인산염 농도를 보여 이 시기에 식물플랑크톤에 의한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산염의 소모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

된다(Fig. 2). 1999년에 규산염의 월별 평균농도는 8월(5.10±0.40

µM)에 가장 높고 10월(1.38±0.28 µM)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8월에 6.20±1.39 µM로 가장 높고 1월에 1.29±0.27

µM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2). 곰소만 내 해수 중 영양염류의

월별 분포 양상은 담수의 유입이 많았던 시기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몇몇 시기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초생산자

의 광합성 작용으로 인한 제거 또는 육상으로부터의 영양염류의

공급이 아닌 곰소만 내 양식장으로부터의 공급(자가오염)에 의한

조절로 판단된다.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 월별 생체량 변화

해수 중 다양한 환경인자의 변화(광량, 영양염류, 염분, 물리적

요인 등)는 기초생산자의 생체량과 군집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id et al., 1990). 식물플랑크톤 생체량과 군

집조성의 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HPLC를 이용하여 식물플랑

크톤의 광합성색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지

시자로서 사용되는 chlorophyll a의 월별 평균 농도는 1999년에는

9월(11.5±2.07 µg L-1)에 가장 높고 12월(2.21±0.67 µg L-1)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0년에는 10월에 5.61±1.21 µg L-1로 가장 높고

4월에 1.53± 0.85 µg L-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Fig. 2; Table 1, 2).

1999년에는 6월과 9월에 식물플랑크톤의 뚜렷한 번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0년에는 겨울철에 낮은 값을 보이지만 계절변동이 뚜

렷하지 않고 1999년에 비해 연중 낮은 농도를 보였다. Chlorophyll

a 농도의 월별 변화는 염분이 낮은 시기에 대체로 chlorophyll a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 육상으로부터 담수의 유입이 많았던 시기에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2).

식물플랑크톤 군집조성

HPLC를 이용하여 곰소만 해수 중 광합성색소를 분석한 결과,

diatoms의 주요색소인 fucoxanthin이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1999년과 2000년에 월별 평균 농도는 각각 482-2,655, 182-1,656 ng

L-1 범위였다. 이외에 green algae, cryptophytes, dinoflagellates,

blue green algae의 각 주요색소인 chlorophyll b, alloxanthin,

peridinin, zeaxanthin이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1 ng L-1). 같은

시기에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해수 중 미세조류의 종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종 출현수는 1999년에 128(12월)-1,552(4월) cells

mL-1 범위였으며, 2000년에는 8월에 3,760 cells mL-1로 가장 많

았고 12월에 107 cells mL-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봄과

여름철에 높은 출현수를 보였으며 겨울철에 낮았다. 출현종수의

90% 이상이 diatoms였으며, Asterionellopsis sp, Skeletonema

costatum, Eucampia zodiacus, Chaetoceros sp., Paralia sulcate,

Leptocylindrus minimus가 시기에 따라 우세하게 나타났다.

Dinoflagellates의 경우 100 cells mL-1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출

현수를 보였다. Dinoflagellates의 출현수가 높게 나타난 1999년 8

월에는 Gymnodinium mikimotoi, 2000년 8월에는 Gymnodinium

mikimotoi와 Prorocentrum triestinum이 높은 출현을 보였다. Diatoms

의 종 출현수는 diatoms의 주요색소인 fucoxanthin과 좋은 상관관

계를 보였으며(Fig. 2), dinoflagellates의 경우 낮은 출현종수를 반

영하듯 dinoflagellates의 주요 광합성색소인 peridinin 농도 역시

연중 1 µg L-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Fig. 2). 1999년 6월과 9월에

높은 chlorophyll a 농도는 이 시기에 Eucampia zodiacus의 번성

(6월: 575±215, 9월: 166±77 cells mL-1)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10월에는 Chaetoceros debilis(약 3,000 cells mL-1)의 번성

에 의해서 chlorophyll a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물 중 저서미세조류 월별 생체량 변화

바지락 양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곰소만의 중앙에 위

치한 갯벌 퇴적물 중(12개 정점) 광합성색소의 분석을 위해서 1999

년에는 월별로 2000년에는 격월로 표층 퇴적물(<1 cm)을 채취, 분

Table 1. Monthly variations of chlorophyll a (mg m-2) in the water column and sediment (Sts. S) of the Gomso Bay in 1999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Seawater

Range ND 10.9-33.0 5.0-37.1 14.0-34.2 23.2-91.9 14.2-31.6 21.3-78.9 41.1-68.5 4.8-17.1 7.7-14.7 8.3-19.2

Average ND 21.8 24.8 27.6 45.6 23.9 36.5 57.2 11.5 10.1 11.1

SD ND 7.3 11.9 6.9 23.2 6.2 18.8 10.3 3.5 4.5 3.4

Sediment

Range 4.5-19.2 5.7-18.6 4.6-19.8 5.7-14.7 ND 6.0-15.2 ND 6.8-13.9 ND 4.9-8.8 3.7-6.8

Average 8.4 9.9 9.1 9.6 ND 9.7 ND 10.0 ND 7.0 5.0

SD 4.8 3.8 4.2 2.7 ND 2.6 ND 2.1 ND 1.0 1.0

ND: no data

Table 2. Monthly variations of chlorophyll a (mg m-2) in the water column and sediment (Sts. S) of the Gomso Bay in 2000

Jan. Feb. Apr. Jun. Aug. Oct. Dec.

Seawater

Range 2.9-33.6 16.9-25.8 1.0-13.7 2.1-40.1 14.3-43.9 17.3-38.1 6.3-16.8

Average 7.5 19.0 7.7 24.5 23.2 28.0 11.7

SD 9.8 2.7 4.2 10.6 9.0 6.1 4.3

Sediment

Range 3.3-8.5 6.8-20.1 5.9-28.6 4.4-9.7 8.9-45.4 2.5-9.8 2.1-5.3

Average 5.9 11.6 11.2 6.7 18.6 4.4 3.8

SD 1.5 4.1 6.0 1.6 9.9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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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Fig. 3). 1999년 chlorophyll a의 월별 평균 농도는 3월

에 587±223 ng g-1으로 최대값을 보이고 12월에 243±57 ng g-1으

로 가장 낮았다(Fig. 3). 2000년에는 8월(861±445 ng g-1)에 가장 높

고 12월(208±47 ng g-1)에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999년과 2000년

chlorophyll a의 연 평균 농도는 각각 428과 459 ng g-1으로 유사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미세조류는 봄과 여

름에 증가하고 여름 이후 가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조사 정점이 좁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약 8 ha) 정점별로

chlorophyll a 농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정점간 농도 분포는

가을, 겨울보다 봄과 여름에 저서미세조류의 집적 현상이 뚜렷하

게 나타났다. 오 등(2004)에 의해서 본 연구해역인 곰소만 인근에

위치한 새만금 갯벌에서 측정한 저서미세조류의 생체량은 거진 갯

벌의 경우 0.24-10.33(평균 3.08) mg m-2, 만경 갯벌의 경우 0.69-

32.1(평균 8.29) mg m-2의 범위였다. 곰소만 내에서 조사된 저서

미세조류의 생체량은 서해안의 갯벌내에서 측정한 결과들과 유사

한 범위에 있었으며(Table 1, 2), 측정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지만(유와 최, 2005; 이 등, 2009) 국내외의 다른

해역에서 관측된 결과와 유사한 농도 범위에 있었다(Cariou-Le

Gall and Blanchard, 1995; de Jong and de Jonge, 1995). 

저서미세조류 군집조성

갯벌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미세조류의 군집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HPLC를 이용하여 광합성색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저서미세조류 군집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이루

어져 크기가 큰 diatoms과 dinoflagellates에 대한 분포 조사에 국한

되어왔다. HPLC를 이용한 광합성색소 분석을 통한 미세조류의 생

체량과 군집구조에 대한 연구방법이 도입되면서 diatoms의 주요

색소를 제외한 다른 주요색소의 경우 갯벌 퇴적물에서 비록 낮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다양한 군집의 식물플랑크톤의 존재가 확인되

고 있다(Barranguet et al., 1997; Brotas and Plante-Cuny, 1998;

오 등, 2004; Cartaxana et al., 2006).

곰소만 퇴적물 내에서 광합성색소를 분석한 결과, chlorophylls는

chlorophyll a와 c가 검출되었고, carotenoids는 fucoxanthin, zeaxanthin,

peridinin, alloxanthin, 19'-hex-fuco, 19'-but-fuco, violaxanthin,

diadinoxanthin, beta-carotene이 검출되었다. Diatoms의 주요색소

인 fucoxanthin(> 100 ng g-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zeaxanthin(blue green algae), peridinin(dinoflagellates), alloxanthin

(cryptophytes), 19'-hex-fuco(prymnesiophytes), 19'-but-fuco(pela-

gophytes) 그리고 fucoxanthin+violaxanthin(chrysophytes)가 낮은

농도로 존재하였다(<100 ng g-1).

퇴적물 중에서 검출된 색소 결과는 해수 중 색소분석 결과와 다

른 경향을 보였다. 해수 중에서는 green algae의 존재를 알려주는

chlorophyll b가 검출된 반면 퇴적물 내에서는 chlorophyll b가 검

출되지 않았다. 또한 퇴적물 중에서는 해수 중에서 검출되지 않은

prymnesiophytes와 pelagophytes의 존재를 알려주는 두 색소인 19'-

hex-fuco와 19'-but-fuco 색소가 검출되었으며, fucoxanthin+

Fig. 3. The temporal variations of chlorophyll a, phaeophytin a, and main pigment concentrations in the surface sediments of the Gomso
Bay during 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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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xanthin의 검출로서 chrysophytes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퇴적물 내 존재하는 미세조류의 조성이 해수 중 미세조류

의 조성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퇴적물 내에서 저서미세조류의 주 종을 이루는 fucoxanthin의

1999년 월별 평균 농도는 5월에 547±269 ng g-1으로 가장 높고 2

월에 168±60 ng g-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0년에는 8월

(610±249 ng g-1)에 최대값을 보였으며 12월(105±16 ng g-1)에 최

소값을 보였다. Fucoxanthin의 계절별 농도 분포는 chlorophyll a

의 농도와 좋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봄과 여름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이후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주요 갯벌 퇴적

물 내에서 HPLC를 이용한 분석결과, diatoms의 주요색소인

fucoxanthin이 우점하고 주로 봄 또는 여름철에 높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오 등, 2004; 이 등, 2009). 

Zeaxanthin 농도의 월별 분포 양상은 1999년에는 5월(243±158

ng g-1)에 가장 높고, 2000년에는 8월(158±118 ng g-1)에 가장 높

게 나타났다(Fig. 3). 대체로 봄과 여름에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가을과 겨울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zeaxanthin의 계절별 농도 분포는 chlorophyll a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정점별 농도 분포 양상에서 chlorophyll a의 분포

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zeaxanthin(blue green algae)은 저

서미세조류의 현존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Dinoflagellates의 주요색소인 peridinin 역시 1999년과 2000년

에 주로 여름철인 8-9월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Cryptophytes

의 주요색소인 alloxanthin의 월별 농도 분포는 chlorophyll a의 농

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주요색소인 fucoxanthin(diatoms)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1999년 겨울에 chlorophyll a가 다소 증가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시기에 alloxanthin 농도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여 1999년 겨울철 저서미세조류 현존량의 증가는

cryptophytes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물 중에서만 측

정된 prymnesiophytes와 pelagophytes의 주요색소인 19'-hex-fuco

와 19'-but-fuco의 농도는 대체로 20 ng g-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저서미세조류 생리적 상태

저서미세조류의 이차생산자에 의한 섭식(grazing) 정도를 파악

하기 위해서 갯벌 표층 퇴적물(<1 cm)에서 chlorophyll a의 분해

산물인 phaeophytin a 농도를 분석하였다(Bidigare et al., 1986;

Burkill et al., 1987). 1999년에 phaeophytin a의 월별 평균 농도는

215(11월)-479(9월) ng g-1, 2000년에는 100(10월)-605(8월) ng g-1 범

위였다(Fig. 3). Phaeophytin a 농도는 봄과 여름에 높게 나타났으

며 10월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곰소만 내에

서 생물의 활동은 특히 여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0월

이후 생물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윤(2001)

에 의하면 곰소만 내 바지락의 밀도와 성장에 관한 보고에서 10

월에 폐사된 바지락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hlorophyll a에 대한 phaeopigments(phaeophytin과 phaeophorbide

의 합)의 상대적인 비 값은 프랑스의 Marennes-Oléron 갯벌에서

평균 0.45(Cariou-Le Gall and Blanchard, 1995), 그리스의 North

Euboikos Gulf 갯벌에서는 약 0.5 정도로 보고 되었다(Metaxatos

and Ignatiades, 2002). 국내의 거진갯벌과 만경갯벌에서 phaeophytin

a/chlorophyll a는 각각 평균 0.44-0.57, 0.51-0.58의 범위에 존재

하였다. 본 연구결과, 곰소만 갯벌에서 chlorophyll a에 대한

phaeophytin a의 상대적인 비 값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평균

0.84와 0.63로 국내외의 다른 해역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 곰

소만 갯벌에서 생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해수와 퇴적물 중 미세조류 비교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과 퇴적물 중 저서미세조류의 현존량을 비

교하기 위하여 chlorophyll a의 농도를 m2 당 mg으로 환산하였다.

해수 중 chlorophyll a 농도는 곰소만 내 평균 수심을 약 5 m로

가정하고 추정하였다(장 등, 2007). 1999년에 해수 중 chlorophyll

a의 월 평균 농도는 2.87-91.9 mg m-2의 범위였으며, 연 평균 농

도는 25.2±9.62 mg m-2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2000년에는

1.01-43.9 mg m-2의 범위였으며, 연 평균 농도는 19.0±6.1 mg m-2로

측정되었다(Table 2). 곰소만 중앙에 위치한 12 정점 내에서 측정

한 chlorophyll a의 농도는 1999년에 월 평균 3.68-19.8(연 평균

8.68) mg m-2, 2000년에는 2.09-45.4(연 평균 9.38) mg m-2의 범

위였다(Table 1, 2). 해수 중 chlorophyll a의 농도가 퇴적물 중

chlorophyll a의 농도의 1999년에는 약 3배, 2000년에는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등(2009)에 의하면 갯벌에서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가 갯벌

상부 해수(overlying seawater) 중 식물플랑크톤의 30-9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는 조류를

따라 조하대로 공급되면서 조하대 생물에게 중요한 먹이 공급원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et al., 2003). 그러나 본 연구결과,

표층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 생체량의 지시자인 chlorophyll a의 월

변화는 갯벌 표층퇴적물 중 저서미세조류 생체량의 월 변화와 다

른 양상을 보였다(Fig. 2, 3). 해수와 퇴적물 중 식물플랑크톤의 군

집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광합성색소 조성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

였으며, 표층 해수 중 식물플랑크톤의 현미경 관찰 결과에서도 서해

갯벌에서 서식하는 주요 benthic diatoms인 Amphora sp., Cocconesi

sp., Navicula sp., Paralia sp., Pleurosigma sp.(이, 2003) 등은 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조기에 곰소만 조하대의 표층 해수에서

저서미세조류가 먹이원으로서의 역할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앞으로 조간대에서 재부유된 저서미세조류가 조하대의 표층

수와 저층수로 공급되는 수송량과 조하대에서 이들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 사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수산특정연구개발과제 “패류 양식장에서

지속적인 생산성유지를 위한 최적 생산기술개발”의 협동연구과제

인 “간석지 패류(바지락) 양식장의 최적 생산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오승진, 문창호, 박미옥, 2004. 한국 서해 새만금 갯벌에서 저서

미세조류의 생체량과 군집조성에 대한 HPLC 분석. 한국수산

학회지, 37: 215−225.



94 이용우·박미옥·윤지현·허성범

유만호, 최중기, 2005. 강화도 갯벌에서 저서미세조류의 계절적 분

포 및 일차 생산력. 한국해양학회지, 10: 8−18.

윤지현, 2001. 곰소만 양식 바지락의 밀도와 성장.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부산, pp. 28−48.

이용우, 최은정, 김영상, 강창근, 2009. 광합성색소 분석을 통한

광양만 갯벌 퇴적물 중 저서미세조류의 계절변화. 한국해양학

회지, 14: 48−55.

이학영, 2003. 가마미 해수욕장(전남 영광) 갯벌의 미세조류의 분

포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지, 12: 715−724.

장진호, 류상옥, 조영조, 2007. 곰소만 조간대 퇴적물의 장기적

변화. 한국지구과학회지, 28: 357−366. 

Barranguet, C., P.M.J. Herman and J.J. Sinke, 1997. Microphytob-

enthos biomass and community composition studied by pigment

biomarkers: importance and fate in the carbon cycle of a tidal flat.

J. Sea Res., 38: 59−70.

Bidigare, R.P., T.J. Frank, C. Zastrow and J.M. Brooks, 1986. The

distribution of algal chlorophylls and their degradation products

in the Southern Ocean. Deep-Sea Res., 33: 923−937.

Brotas, V. and M.R. Plante-Cuny, 1998.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microphytobenthic taxa of estuarine tidal flats in the Tagus

Estuary (Portugal) using pigment analysis by HPLC. Mar. Ecol.

Prog. Ser., 171: 43−57.

Burkill, P.H., R.F.C. Mantoura, C.A. Llewellyn and N.J.P. Owens,

1987. Microzooplankton grazing and selectivity of phytoplankton

in coastal waters. Mar. Biol., 93: 581−590.

Cariou-Le Gall, V. and G.F. Blanchard, 1995. Monthly HPLC mea-

surements of pigment concentration from an intertidal muddy

sediment of Marennes-Oléron Bay, France. Mar. Ecol. Prog. Ser.,

121: 171−179.

Carpenter, J.H., 1965. The Chesapeake Institute Technique for the

Winkler dissolved oxygen methods. Limnol. Oceanol., 10: 142−

143.

Cartaxana, P., C.R. Mendes, M.A. van Leeuwe and V. Bratas, 2006.

Comparative study on microphytobenthic pigments of muddy

and sandy intertidal sediments of the Tagus estuary. Estuar. Coast.

Shelf Sci., 66: 225−230.

de Jong, D.J. and V.N. de Jonge, 1995. Dynamics and distribution of

microphytobenthic chlorophyll-a in the Western Scheldt estuary

(SW Netherlands). Hydrobiologia, 311: 21−30.

de Jonge, V. and J. van Beusekom, 1992. Contribution of resuspended

microphytobenthos to total phytoplankton in the Ems Estuary and

its possible role for grazers. Neth. J. Sea Res., 30: 91−105.

Herman, P.M.J., J.J. Middelburg, J. Widdows, C.H. Lucas and C.H.R.

Heip, 2000. Stable isotopes as trophic tracers: combining field

sampling and manipulative labelling of food resources for mac-

robenthos. Mar. Ecol. Prog. Ser., 204: 79−92.

Jeffrey, S.W., R.F.C. Mantoura and S.W. Wright, 1997. Phytoplank-

ton pigments in oceanography: guidelines to modern methods.

UNESCO Publishing, pp. 74−75.

Kang, C.K., E.J. Choy, Y.B. Hur and J.I. Myeong, 2009. Isotopic evi-

dence of particle size-dependent food partitioning in cocultured

sea squirt Halocynthia roretzi and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Aquat. Biol., doi: 10.4454/ab00126.

Kang, C.K., J.B. Kim, J.B. Kim, P.Y. Lee and J.S. Hong, 2001. The

importance of intertidal benthic autotrophs to the Kwangyang

Bay (Korea) food webs: δ13C analysis. J. Korean Soc. Oceanogr.,

36: 109−123.

Kang, C.K., J.B. Kim, K.S. Lee, J.B. Kim, P.Y. Lee and J.S. Hong,

2003. Trophic importance of benthic microalgae to macrozoob-

enthos in coastal bay systems in Korea: dual stable C and N iso-

tope analyses. Mar. Ecol. Prog. Ser., 259: 79−92.

Kang, C.K., Y.W. Lee, E.J. Choy, J.K. Shin, I.S. Seo and J.S. Hong,

2006. Microphytobenthos seasonality determines growth and

reproduction in intertidal bivalves. Mar. Ecol. Prog. Ser., 315:

113−127.

Koh, C.H., J.S. Khim, H. Araki, H. Yamanishi and K. Koga, 2007.

Within-day and seasonal patterns of microphytobenthos biomass

determined by co-measurement of sediment and water column

chlorophylls in the intertidal mudflat of Nanaura, Saga, Ariake

Sea, Japan. Estuar. Coast. Shelf Sci., 72: 42−52.

Koh, C.H., J.S. Khim, H. Araki, H. Yamanishi, H. Mogi and K.

Koga, 2006. Tidal resuspension of microphytobenthic chlorophyll

a in a Nanaura mudflat, Saga, Ariake Sea, Japan: flood-ebb and

spring-neap variations. Mar. Ecol. Prog. Ser., 312: 85−100.

MacIntyre, H.L. and J.J. Cullen, 1995. Fine-scale vertical resolution

of chlorophyll and photosynthetic parameters in shallow-water

benthos. Mar. Ecol. Prog. Ser., 122: 227−237.

Metaxatos, A. and L. Ignatiades, 2002. Seasonality of algal pigments

in the sea water and interstitial water/sediment system of an east-

ern Mediterranean coastal area. Estuar. Coast. Shelf Sci., 55:

415−426.

Park, M.O. and J.S. Park, 1997. HPLC method for the analysis of

chlorophylls and carotenoids from marine phytoplankton. J.

Oceanol. Soc. Korea, 32: 46−55. 

Reid, P.C., C. Lancelot, W.W.W. Gieskes, E. Hagmeier and G. Wei-

chart, 1990. Phytoplankton of the North Sea and its dynamics: a

review. Neth. J. Sea Res., 26: 295−331.

Strickland, J.D. and T.R. Parsons. 1972. A practical handbook of sea-

water analysis. 2nd ed. Bull. Fish. Res. Bd. Can., 167 p. 

Wright, S.W., S.W. Jeffrey, R.F.C. Mantoura, C.A. Llewellyn, T.

Bjornland, D. Repeta and N. Welschmeyer. 1991. Improved HPLC

method for the analysis of chlorophylls and carotenoids from

marine phytoplankton. Mar. Ecol. Prog. Ser., 77: 183−196.

2011년 8월 25일 원고접수

2011년 3월 23일 수정본 접수

2011년 3월 27일 수정본 채택

담당편집위원: 현정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