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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탄소 흡수량을 추정하기 위해 임분의 생산성 모델 및 산림 인벤토리를 이용한 방법은

오랫동안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위의 방법은 산림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 전체, 즉 지상부와 지

하부를 아우르는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 지면과 대기 간 물

질 및 에너지의 순생태계교환량을 직접 관측하는 에디 공분산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에디 공분산 기반 플럭스 타워는 구축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관측의 수가 제

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플럭스 타워 관측값과 인공위성 자료, 모델링을 연계한 업스케일링

방법이 널리 이용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 탄소 흡수량 추정을 목적으로 8개의 관측

소로 구성된 플럭스 관측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지원 중에 있다. 본 발표에서는 (1) 기계학습법

기반 관측-위성영상 연계기술인 데이터 주도적 접근법을 소개하고, (2) 이 데이터 주도적 접근

법을 이용하여 국립산림과학원의 플럭스 관측 네트워크와 한국의 플럭스 관측 네트워크인

KoFlux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 플럭스 자료로부터 남한의 산림 및 농경지역에 대한 탄소 플럭

스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2016년 남한의 산림 및 농경지역 총일차생산량(GPP)은

1190 g C m-2 year-1 (관측지수준의 교차검증결과: r2 = 0.81, RMSE = 1.2)이었고, 순생태계교환

량(NEE)은 -350 g C m-2 year-1 (r2 =  0.83, RMSE = 0.75)로 나타났다. 향후 추정된 결과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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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누적된 KoFlux 관측 자료와 타 플럭스 관측 네트워크 자

료를 추가로 이용하고 탄소 흡수량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조절 인자를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모델 개선과 더 긴 기간을 추정하는 시간적인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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