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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catch and stranding of sea turtles from Jeju coastal water of Korea were monitered 
from 2008 to 2009. A total of 41 sea turtles, consisting of 12 greens (Chelonia mydas), 3 
loggerheads (Caretta caretta), 1 hawksbill (Eretmochelys imbricata) and 25 unidentified 
species, were recorded and observed in those area. Reported stranding and bycatch 
reached to a peak in August. The largest number of bycatch occurred in the coastal waters 
around Aewol-eup located in northwest area of Jeju Island. Most of the bycatch were 
taken by set nets and gill nets, which prevailed over the fishing grounds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Jeju Island. It is suggested that an appropriate monitoring system be 
necessary to conserve endangered sea turtle species in Jeju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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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바다거북은 해양에 서식하는 파충류의 일종으

로 지구상에는 2과 8종의 바다거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종래 검은바다

거북(Black sea turtle, Chelonia agassizii)으로 불리

었던 1종의 분류학적 재검토를 통하여 지금은 2

과 7종의 바다거북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열대와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지만 일부 종은 온대

해역에서도 관찰되고 있다(Marquez, 1990). 우리

나라에서는 푸른바다거북(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sea turtle, Caretta

caretta), 장수바다거북(Leatherback sea turtle,

Dermochelys coriacea) 그리고 매부리바다거북

(Hawksbill sea turtle, Eretmochelys imbricata)의 4종

이 출현하는데 주로 푸른바다거북(C. mydas)과 붉

은바다거북(C. caretta)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문 등, 2009).

바다거북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바다거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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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과 근육부를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오일 제조,

등갑 공예용 등 여러 가지 산업적인 목적으로 자

연으로부터 채포되어 이용되었다(Bustard, 1970).

이와 같은 바다거북 남획 행동은 바다거북 생물

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CITES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그 생물상

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 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

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의 보호를 위하여

2004년도에 UN의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에서는 바다거북을 보존, 관리

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각 국제수산기구에

권고 종용한 바 있으며(FAO, 2005), 이에 따라

각 지역수산기구에서도 자체 보존 조치안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IATTC, 2006; WCPFC, 2008).

그러나 온대지역에 속하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는 바다거북에 대한 현황파악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술적인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

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기적이고 불규칙

적이지만 바다거북의 산란행동이 관찰 기록되어

있으며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이 이루어진 장소는

우연산란장(偶然産卵場, accidental nesting place)

으로 적합한 산란환경을 갖추고 있었다(정 외,

2012).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안 특

히 바다거북의 우연산란장이 확인된 제주도 연안

에서는 바다거북이 혼획 또는 좌초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멸종위기 해양동물

바다거북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은 2008년도에서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 연

안 해역에서 실시한 바다거북에 대한 혼획 및 좌

초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실시된 바다거북의 혼획 및 좌초 조사는

제주도의 연안 해역에서 추자면을 제외한 행정구

역별(2개 시, 7개 읍, 4개 면 등) 13개 해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최초 발견한 어업인이나

이들로부터 신고 받은 해양경찰서에 의해 국립수

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 신고 되어 이루어

졌다. 이에 따라 연구원이 직접 현장에서 혼획

및 좌초된 바다거북의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하거

나 좌초 사망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실로

운반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생물학적 조사는 가능한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

졌으며, 혼획 및 좌초 일시, 장소, 바다거북의 종

류, 성별, 크기 등을 신고자로부터 확인하거나 연

구자가 직접 측정하였다. 혼획, 좌초된 바다거북

의 생물학적 특징은 일반 반사식 카메라(Sony,

Japan)를 이용하여 촬영 분석 하였으며, 크기는

줄자를 이용하여 등딱지의 길이를 머리 뒷부분에

서 꼬리 윗부분까지의 곡갑장(CCL; Curved

Carapace Length)과 등딱지의 폭이 가장 넓은 부

위의 길이인 곡갑폭(CCW; Curved Carapace

Width)을 0.1 cm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혼획 및

좌초 자료는 월별, 어구별, 그리고 해역별로 정리

하여 각 종류의 바다거북에 대한 혼획 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혼획 어구는 정치망, 자망(걸그물)

및 좌초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Ⅲ. 결 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실시한 바다거북

의 혼획 및 좌초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는 총 3종 41마리의 바다거북이 발

견되었다 [Fig. 1]. 2008년도에는 푸른바다거북(C.

mydas) 5마리, 붉은바다거북(C. caretta) 2마리였

고, 2009년에는 푸른바다거북(C. mydas) 7마리,

붉은바다거북(C. caretta) 1마리, 매부리바다거북

(E. imbricata) 1마리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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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species of sea turtles caught by 
bycatch and stranding in Jeju island 
during 2008 and 2009 period. A; green 
sea turtle (C. mydas), B; loggerhead sea 
turtle (C. caretta) and C; hawksbill sea 
turtle (E. imbricata) in Jeju island

<Table 1>에서 2년의 조사기간 동안 확인된

41마리의 바다거북 중에서 가장 많이 혼획 및

좌초된 종류는 푸른바다거북(C. mydas)으로 12

마리가 관찰되어 연구자가 직접 종명을 확인하

Species Year Total %2008 2009
Chelonia mydas 5 7 12 29.3
Caretta caretta 2 1 3 7.3
Eretmochelys imbricata 1 1 2.4
Unidentified Species 9 16 25 61.0
Total numbers 16 25 41 100
No. of species 2 3 3

<Table 1> Species composition of sea turtles 
observed in the coastal areas of the 
Jeju island during 2008 and 2009 
period

지 못한 개체까지 포함하여 관찰된 전체 개체

수의 29.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붉은

바다거북(C. caretta)이 3마리로 7.3%, 매부리바

다거북(E. imbricata)이 1마리로 2.4%를 차지하

였다. 연구자가 현장에 접근하기 이전에 어업

인과 주민에 의하여 현장에서 방류되거나 자연

적 유실에 의하여 생물학적 특성을 확인되지

못한 개체는 2008년에 9마리, 2009년에는 16마

리였다.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2008년에는 16

마리, 2009년도에는 25마리의 바다거북의 좌초와

혼획이 관찰되어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종수 또한

2008년도에는 2종이 관찰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3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미확인된 바다거북은

문답 조사 결과 대부분이 푸른바다거북(C. mydas)

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개체는 붉은바다거북(C.

caretta)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Fig. 2]와 같이 월별 바다거북의 혼획 좌초 상

황을 정리하여 보면,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

쳐서 관찰된 41마리의 바다거북 중 가장 많은 혼

획과 좌초가 관찰된 월은 8월로 전체 좌초 혼획

개체수의 37%에 해당하는 15마리가 관찰되었고,

6월에 7마리, 7월에는 6마리가 관찰되었다.

월별 관찰 결과에서 1월, 4월 그리고 12월에는

바다거북의 관찰 기록이 없어 제주 연안에서 바

다거북의 관찰은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용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Fig. 2] The number of sea turtles  observed 
monthly in the coastal areas of the 
Jeju Island during 2008 and 2009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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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3종의 바다거북을 월별로 나타낸 것이

[Fig. 3]이다. 그 결과 3종의 바다거북은 월별 출

현 양상이 뚜렷하게 구분 가능하였는데, 푸른바

다거북(C. mydas)은 여름과 가을에 해당되는 6월

부터 11월까지, 붉은바다거북(C. caretta)은 여름과

초가을에 해당되는 6, 8, 9월에 관찰되었다. 하지

만 겨울에 해당되는 2월에 매부리바다거북(E.

imbricata)이 관찰된 것은 매우 특이한 것이다.

[Fig. 3] The number of identified sea turtles 
monthly observed in Jeju island

한편, 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바다거북의 혼획

과 좌초는 겨울을 제외한 전 기간 관찰이 용이하

였다[Fig. 4].

[Fig. 4] The number of unidentified sea turtles 
observed in Jeju

제주도 연안에서 좌초 혼획된 바다거북의 출현

양상을 제주도의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바다거북의 혼획과 좌

초는 주로 제주도 북서부 연안 해역에서 집중적

으로 혼획 및 좌초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 Distribution of sea turtles bycatched and 
stranded in Jeju from 2008 (circles) to 
2009 (square)

바다거북의 권역별 혼획과 좌초 사례 분포는

제주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애월읍 연안 해역

에서 14마리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으며, 전체 좌

초 혼획 개체수의 34.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

으로는 한림읍 연안 해역에서 10마리(24.4%), 서

귀포시에서 7마리(17.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이

3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1-2개

체의 출현이 관찰되었고 제주도 북동쪽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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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과 제주도 정남쪽에 위치한 남원읍에서는

바다거북의 좌초나 혼획은 관찰되지 않았다 [Fig.

6].

[Fig. 6] Frequency of bycatch and stranding sea 
turtles observed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of Jeju

이 결과는 3종의 바다거북을 종별로 분석한 결

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

서도 푸른바다거북(C. mydas)은 제주도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애월읍과 한림읍 그리고 한경면에

서 주로 좌초 혼획되었다[Fig. 7].

[Fig. 7] Place of bycatch and stranding of 
green sea turtle (C. mydas) in Jeju

어구별 혼획은 정치망 어구류에서 25마리로 전

체 41마리 중에서 61.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혼획되었으며, 걸그물류의 일종인 자망류에서 5

마리(12.2%), 표류하거나 연안 해안선에 좌초된

개체는 11마리(26.8%)가 관찰되어 제주도 연안에

서 좌초 혼획되는 바다거북은 대부분 연안에 설

치된 정치망에 혼획되었다[Fig. 8].

[Fig. 8] Bycatch and stranding of sea turtle by 
three types, setnet, gillnet and 
stranding in Jeju

한편, 조사기간 중 혼획 및 좌초된 41마리 바

다거북 중 자위적으로 바다에 나아갈 수 있는 23

마리(56.1%)는 현장에서 갑장, 갑폭, 무게 등을

측정 후 방류하였으나 6마리(14.6%)는 외상, 탈진

그리고 외상 후 출혈이 관찰되어 국립수산과학원

으로 옮겨 치료 관리 후 회복된 개체는 위성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방류하였다. 그러나 41마리 중

에서 12마리는 이미 폐사된 상태로 연안이나 해

상에서 발견되었는데 전체 좌초 혼획 개체수의

29.3%를 차지하였다.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제

주도 일원에서 이루어진 바다거북 조사 결과, 푸

른바다거북을 중심으로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

다거북을 포함한 모두 3종의 바다거북이 혼획 또

는 좌초되었는데, 관찰된 바다거북의 크기를 알

아보기 위하여 곡갑장을 측정한 결과,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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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가 좌초 또는 혼획된 푸른바다거북(C.

mydas)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어린 소형 개체에

서부터 성체 개체까지 다양하게 관찰되었는데,

발견된 푸른바다거북(C. mydas, n=12)의 최소 곡

갑장은 39.2 cm, 최대 곡갑장은 87.6 cm이며 평

균 61.1 cm의 곡갑장을 기록하였다. 한편, 붉은바

다거북(C. caretta, n=3)의 경우 최소 곡갑장은 82

cm, 최대 곡갑장은 91.1 cm로 평균 85.8 cm이었

으며, 매부리바다거북(E. imbricata, n=1)의 곡갑장

은 41.9 cm이었다 <Table 2>.

Species

Curved carapace

length (cm)

Mean Min. Max.

Chelonia mydas (n=12) 61.1 39.2 87.6

Caretta caretta (n=3) 85.8 82.0 91.1

Eretmochelys imbricata (n=1) 41.9 41.9 41.9

<Table 2> Curved carapace length (cm) of 
by-catched and stranded sea 
turtles in the Jeju, Korea

Ⅳ. 고 찰

바다거북은 일반적으로 제주도보다 남쪽의 수

온이 높은 아열대나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의 제주도 연안에는 수온이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추측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에는 지금까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개체 수의 바다거북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겨울철

과 봄철을 제외한 시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개체

수의 바다거북이 관찰되었다. 한편, 제주도 연안

에서 연중 어로 작업을 하는 어업인과 해녀를 대

상으로 설문한 결과 겨울철에도 수중에서는 바다

거북이 관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계절 연중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바다거북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 연안에서 혼획

되고 좌초한 바다거북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41

건 중 24건(58.5%)이 제주도 북서부 연안 해역의

애월읍 연안 해역과 한림읍 연안 해역에서 관찰

되었다. 특히 애월읍 하귀리와 고내리 및 한림읍

귀덕리 그리고 한림읍 비양도 연안 해역에서의

바다거북 출현이 매우 빈번하였다. 이 결과는 애

월읍 연안 해역과 한림읍 연안 해역이 남쪽 해역

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바다거북의 주요

이동 경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주도

북서부 연안에서 어린 개체를 포함 다양한 크기

의 푸른바다거북(C. mydas)이 관찰되는 현상은

이 지역이 푸른바다거북(C. mydas)의 색이장 또

는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수온과 먹이환경은 바다거북의 이동을 좌우하

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결국 바다거북은 생존

과 번식에 적합한 수온대가 형성될 경우 먹이를

쫓아서 이동한다(Gardner et al., 2006). 이러한

바다거북의 행동 습성은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

한 그물에 혼획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트롤

이나 선망 같은 능동적 어구보다는 정치망이나

자망과 같은 수동적 어구에 의하여 혼획이 관찰

되는 것으로 보아 바다거북은 오징어와 같은 먹

이감을 쫓아가다가 어구에 혼획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Cuba의 카리브해역에 분포하는 푸른바다거북

(C. mydas)을 대상으로 표지 방류하여 어업 활동

중에 포획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5.5%의 비교

적 높은 결과가 보고되었다(Moncada et al.,

2006).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연안

에서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제주도 연안

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에 표지를 부착, 방류하

여 어업활동 중 어느 정도의 개체가 혼획되거나

좌초되는지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바다거북이 폐사체의 상태로 연안에 좌초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관찰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

다. 하지만 발견되는 바다거북의 크기가 성체 이

상 크기이며 일부 개체에서는 체표에 상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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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어업 활동에 의하여 폐

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근 일본에서

도 연안 해역에 출현하는 바다거북의 약 5% 정

도가 좌초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어구에

의한 손상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

다(Bolton and Witherington, 2003). 한편, 바다거

북이 죽는 원인으로는 수명이 다되어 자연 사망

후 수면에 부상하고 연안으로 좌초되는 경우도

있으며, 질병이나 물리적인 상처 그리고 회유 경

로에서 이탈하여 죽는 경우(Wyneken, 2001)도 많

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연안에서 폐사 개

체 상태로 좌초되는 모든 바다거북이 어업활동에

의하여 폐사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

다 남쪽의 아열대나 열대해역에서 다양한 원인으

로 페사된 바다거북이 해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동되어 우리나라 연안에 표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푸른바다거북(C. mydas)과 붉은바다거북(C. caretta)

의 경우 산란 가능한 크기는 각각 등갑의 크기

(straight carapace length 기준)가 최소 81 cm

(Balazs, 1982)와 72 cm (Marquez, 1990)로 알려

져 있다. 제주도 연안 해역에 출현하는 바다거북

의 크기는 푸른바다거북(C. mydas)이 39.2 cm ～ 
87.6 cm, 붉은바다거북(C. caretta)이 82 cm ～ 
91.1 cm의 곡갑장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암컷 개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에서 혼획

좌초된 바다거북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산란행동

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혼획 및 좌초

되는 바다거북의 개체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정확한 바다거

북의 동향을 파악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

북의 보존 계획도 합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관람형

수족관(public aquarium)에서의 대형 해양동물의

전시에 대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출구로서 제주

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연안에서 관찰되는 바다거

북의 혼획과 좌초에 대한 공공관람형수족관의 사

회적 기여와 교육적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김, 2012).

Ⅴ. 요 약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혼획 및 좌초 되는 바다거북의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푸른바다거북(C. mydas) 12마리,

붉은바다거북(C. caretta) 3마리, 매부리바다거북

(E. imbricata) 1마리, 미확인 종 25마리 등 총 41

마리의 바다거북이 2년 동안 제주도 연안 해역에

서 관찰되었다. 월별 및 해역별로는 8월에 제주

도 북서부 연안의 애월읍 해역에서 혼획 및 좌초

빈도가 높았고 2008년 보다 2009년도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제주도 북부 해안에 위

치한 애월읍 연안 해역에서 연속적으로 출현 개

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바다거

북의 색이장 및 생육장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어구별로는 정치망과 자망에서 주로 혼획

되었으며, 수동적 어구 형태인 정치망의 혼획이

높은 것으로 보아 먹이를 쫓아가다가 혼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도

제주도 연안 해역에 출현하는 바다거북의 개체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체계적인 모

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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