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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변화는국내를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사회, 경제, 환

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2050

년 탄소중립실현을선포하며이에대한쟁점은더욱높아졌

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탄소중립은 당연히 중요한 상관성

을 가지며, 이미 이와 관련하는 수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

다. 특히, 최근에는탄소흡수를기반으로하는연구중바닷가

서식생물및해양생태계를통해흡수하는블루카본에대한

연구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Kim et al.(2022)에 따르면, 해

양생태계는 육지생태계에 비해 50배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

며,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93%를 흡수하기에 더욱 중요

한 탄소흡수 자원이 된다.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는 다른 나라

에비해다양하며, 특히갯벌은세계 5대갯벌로불릴만큼규

모가 상당하다. 이는 매년 자동차 11만 대가 배출하는 26만

1)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3.0)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톤의이산화탄소를흡수하는등국내에서의다양하고특수성

있는해양생태계를기반으로하는블루카본중심탄소중립은

중요한쟁점이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블루카본쟁점이보

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이라는 또 다른 쟁점과의 연관

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Bax et al.(2020)에 따르면, 국제적 블

루카본 정책의 방향은 상업화를 전제로 하는 산업으로서의

블루카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하여,

Cziesielski et al.(2021)은 경제모델로서블루카본의산업화에

따른 파이낸싱의 중요성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

다. 이에 Hilmi et al. (2021)은 결과적으로 블루카본 국가와

산업의 활성화가 블루카본 중심 탄소중립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결론지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바탕으로하는주

장들에도 불구하고, 블루카본 사업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의 경우도 Kim et al.(2022)과 김두원

외(2022)에 의해 블루카본에 대한 포괄적 쟁점, 카본 크레딧

및산정체계에대한연구는진행되었다. 이는, 최근쟁점이되

고 있는 블루카본이 산업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다양한 산업

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블루카본에

대한 산업화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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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논문에서는계량서지학분석을통한최근블루카본산업동향을분석하였다. 계량서지학적분석을위해 VOSviewer
소프트웨어를활용하여, 빈도, 연결강도, 네트워크, 클러스터분석을시행하였다. 그결과, 2000년대이후최근까지블루
카본 산업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특히 2020년 전후로 급격한 정량적 상승세를 보였다. 즉,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칠렌 블루 흡착 및 이와 관련하는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요 동향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간의흐름에따라기후변화대응으로서의탄소중립실현을위한블루카본산업의포괄적접근을보여
주기도하였다. 주요클러스터에대한에고네트워크분석에서도주요키워드들사이에서의연결성이강하게나타났으
며, 이들의 연결성은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추가적인 쟁점을 불러왔다. 즉, 블루카본 산업은 주요 쟁점 산업을
기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최근 블루카본 산업 동향 연구 분석을 통해 향후 산업 동향을 분석, 예측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이 중심이 되기에 이에 대한 이해는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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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연구는블루카본산업(blue carbon industry) 관련 해외

연구 동향을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

한 분석 과정은 첫째, 추출 기준이 된 데이터베이스는

Science Directdptj 둘째, 추출조건은영문연구논문및동료

심사(Peer review) 저널, 셋째, 탐색문자열(Search strings)은

‘blue carbon & industry’로 하였다. 추출된총 143,434편의연

구 자료는 VOSviewer Software ver 1.6.19로 네트워크 맵핑

인터페이스 분석(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을

위해 RIS 파일로변환하였다. 이를통해추출빈도, 연결강도,

연도별 네트워크 분석 및 클러스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VOSviewer의 장점인 키워드 간 상대적 연결성을 시각적이

고 정량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어, 도출된 결과는 연도에 따

라각기다른색으로표기하여시각화하였다. 이에대한연구

프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계량서지학적 분석 기반 연구 프로세스

 3. 결과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통한 본 연구는 최근 연구동향의 정

량적, 학술영역 분석,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빈도, 연결강도

분석 그리고 블루카본 산업의 쟁점을 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3.1 최근 연구동향의 정량적, 학술영역 분석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블루카본산업에대한연구는총

143,434편으로, 2000년 664편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22,092

편의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그림 2].

[그림 2]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연구 정량적 분석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구에 대한 정량적 수치는 증가하

였으며, 특히, 2021년 2022년에 전년도 대비 약 4,000편 이상

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꾸준히 지속 상승하였으며, 2021년 이후 강력한 쟁

점으로 부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블루카본산업에대한학술영역을분석한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재료과학(30,939편), 환경과학(30,002편), 화학(27,498

편), 화학공학(27,180편)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위 연구 영

역을차지하였다. 이것은재료, 환경, 화학을중심으로블루카

본산업이활발히연구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농업, 바

이오 과학, 에너지 등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학술영역 연구 동향

3.2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빈도, 연결강도 분석

블루카본산업에대한최근연구에서상위주요키워드빈

도분석과 연결강도를 분석한 결과 ‘methylene blue’와

‘adsorption’ 키워드가 가장 많은 출현빈도 188로 도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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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결강도는 358과 351로 분석되었다[표 1].

[표 1] 상위 10 주요 키워드 및 연결 강도

keyword
Total Link

Strength
Occur rences

1 methylene blue 358 188

2 adsorption 351 188

3 activated carbon 259 133

4 kinetic 106 40

5 dye 71 33

6 isotherm 67 23

7 carbon nanotube 42 25

8 thermodynamics 37 12

9 photocatalysis 35 20

10 photocatalyst 32 15

이밖에 ‘activated carbon’, ‘kinetic’ 등이 출현빈도가높게추

출되었다. ‘carbon nanotube’, ‘photocatalysis’ 등과같은물질

및화학반응을기반으로하는핵심어가도출되었다. 이는메

틸렌블루흡착에대한메커니즘이해를위한탄소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쟁점이 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이것

은 Fito et al.(2023) 외 다양한연구에서보여주듯이산업적으

로섬유와관련하는수질쟁점이블루카본산업과주요쟁점

이 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3.3 블루카본 산업의 쟁점: 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

블루카본 산업에 대한 Network Mapping Interface

Analysis을 기반으로 쟁점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한 결

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주요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맵핑 분석

블루카본산업은 2018년전후로메칠렌블루흡착중심과최

근 2022년 탄소중립과블루이코노미를중심으로기후변화에

포괄적으로대응하는쟁점과동향을발견할수있다. 이에따

른 네트워크 분석을 주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5].

주요 클러스터를 에고 네트워크로 분류하였을 때, 연결성 또

한키워드빈도분석과유사한연결수와연결강도를보였다.

에고네트워크들과연결된키워드및쟁점을분석해보면, 주

요 에고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서로 연결성을 강하게 보여주

Cluster 1 : methylene blue

L(53), TLS(358)

Cluster 2 : adsorption

L(53), TLS(351)

Cluster 3 : activated carbon

L(46), TLS(259)

Cluster 4 : kinetic

L(20), TLS(106)

Cluster 5 : dye

L(26), TLS(71)

Cluster 6 : isotherm

L(12), TLS(67)

Cluster 7 : carbon nanotube

L(19), TLS(42)

Cluster 8 : thermodynamics

L(11), TLS(37)

Cluster 9 : photocatalysis

L(22), TLS(35)

Cluster 10 : photocatalyst

L(17), TLS(32)

L: Links, TLS: Total Link Strength

[그림 5] 주요 키워드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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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 다른네트워크를형성하는것을발견할수있다. 예로,

‘methylene blue’와 ‘adsorption’은 ‘methylene blue

adsorption’은 약 2∼3년 후 주요 쟁점으로 연결되었다. 이와

비슷한네트워크분석은자주발견된다. 즉, 에고네트워크를

중심의주요쟁점은이들쟁점과서로강한연관성을가지며,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있다. 즉, 블루카본

산업에주요쟁점들을중심으로융합·확산되어또다른쟁점

으로 발전하는 동향을 보여준다.

4. 결론

기후변화라는세계적쟁점은블루카본기반대응이라는흐

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와 관련하는 블루카본

산업의 쟁점은 2000년대 이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연구는환경, 화학과재료연구

영역에국한되지않으며, 농업을비롯하여에너지, 바이오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루카본 산업

에있어서메칠런블루흡착에관련하는산업이 2018년전후

로 주요 쟁점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쟁점은 2∼3년 후 또 다

른 주요 쟁점과 연관하여 쟁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주요

한 쟁점 외,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포괄적 쟁점이 더욱 최근 도출되었다. 이것은 블루카본 산업

이 주요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임을 보여준다. 즉, 최근 블

루카본산업의동향분석의결과를살펴보았을때, 향후 블루

카본산업의동향및방향성은본연구에서도출된주요쟁점

을기반으로하기에, 이에대한이해는반드시선행되어야함

을 시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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