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affected activities and differences in seasonal 
activities of the invasive red-eared slider turtle (Trachemys scripta elegans) at Ansan reed wetland in 
Sangnok-gu, Ansan, Gyeonggi Province, the Republic of Korea. We installed nine nets in the study region to 
capture turtles and checked the nets twice a day for 154 days from April 28 to September 28 2013. In total, 60 
individuals, including 12 juveniles, 26 adult males, and 22 adult females, were captured in 96 of 308 net check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12 environmental factors was conducted to analyze activity factors of 
red-eared slider turtle by assuming the number of turtles captured for a week to be the indicator of the activeness 
of the turtles. The result showed that the daylength was the only environmental factor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turtles' activity (p<0.001), and none of the other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The highes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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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인공 습지인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침입외래종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기별 활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지역 내에 총 

9개의 그물을 설치하여 2013년 4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154일간 총 308회 확인하였으며, 연구 기간 중 총 60개체(미성숙 

12개체, 수컷 26개체, 암컷 22개체)를 96회에 걸쳐 포획하였다. 활동 요인 분석을 위해 붉은귀거북의 일별 포획량을 활동량으

로 간주하고, 총 12개의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 요인 중 일장(daylength)이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01), 기타 환경적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붉은귀거북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는 번식이 시작되는 

5월 하순으로 확인되었으며 번식기 동안의 일장이 다른 시기의 일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Kruskal-Wallis test, p<0.001). 
이렇게 확보된 서식지 내 환경 요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는 향후 침입외래종의 관리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기상적 요인, 물리적 요인, 번식기, 일장, 침입외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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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recorded at the end of May,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reproductive period. The daylength during the 
breeding seas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during other seasons (Kruskal-Wallis test, p<0.001). The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species in habitat can be useful for the 
management of invasive alien species in the future.

KEY WORDS: METEOROLOGICAL FACTORS, PHYSIOLOGICAL FACTORS, BREEDING SEASON, 
DAYLENGTH, INVASIVE ALIEN SPECIES

서 론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이란 해당 종의 원래 서

식지가 아닌 토착 생태계에 방생이나 유기 등의 원인으로 도입

되어 분포하게 된 생물종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침입외래종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많으나 몇몇 

종들은 먹이에 대한 높은 수용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으로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하였다(Gibbons, 
1990). 이러한 침입외래종은 경쟁이나 포식(Shine, 2010), 질
병의 매개(Beard and O’Neill, 2005) 등을 통해 토종 생물의 

감소나 절멸을 야기하며(Koo et al., 2017) 서식지 파괴, 오염, 
인간에 의한 생태계 교란, 기후변화 등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생태계 내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킨다

(Lee et al., 2016).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 블
루길(Lepomis macrochirus),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등의 침입외래종들을 2001년 12월부터 생태계교란야생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붉은귀거북(Trachemys scripta elegans)은 대표적인 침입

외래종이자 생태계교란야생생물의 하나로 미국 남부의 미시시

피강 유역, 멕시코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일부가 원산지이다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2009). 거북목

(Testudines) 늪거북과(Emydidae)에 속하며 애완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 활발하게 거래된 종이나 이후 붉은귀거북의 성장에 

따른 크기 증가, 특유의 악취, 종교적 목적 등의 여러 가지 원인

으로 다양한 생태계에 무분별하게 방생되었다(Warwick et al., 
1990; Reed and Gibbons, 2003; Jung, 2014). 붉은귀거북은 

도입된 여러 국가의 다양한 생태계에 적응하여 식생, 무척추동

물, 양서류 등을 포식하고 군집을 변화시키는 등 생태적 교란 

및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세계자연보

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

래종(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 
목록에도 파충류 중에서는 갈색나무뱀(Boiga irregularis)과 

더불어 유이하게 선정된 바 있다(Lowe et al., 2000; Teillac- 
Deschamps and Prevot-Julliard, 2006). 이러한 침입외래종

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지

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Jablonski et al., 
2016; Koo et al., 2017; Livo et al., 2017; Taniguchi et 
al., 2017; Works and Olson, 2018).

침입외래종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그 종의 생태적 특성 

등 생물학적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Gibbons, 1986). 
붉은귀거북과 같은 변온동물들은 환경적 요인과 생활사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섭식 등의 활동과 성장

률 등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gle, 
1950; Wyneken et al., 2007). 특히 거북을 비롯한 파충류의 

생활에 필수적인 일광욕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해당 

종의 활동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yer, 
1965; Morreale and Gibbons, 1986; Kim et al., 2013). 그러나 

새로이 도입된 서식지 내에서 해당종의 특성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Taniguchi et al., 2017) 이에 따라 관련된 연구들

이 필요하다. 요인이나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침입외래종의 관리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Allendorf 
and Lundquist, 2003; Donlan and Martin, 2004; Litzgus 
and Mousseau, 2004; Tuma, 2006; Shefai et al., 2007).

국내에서는 붉은귀거북을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한 이

후 분포 현황(Hong, 2006; Oh and Hong, 2007; Koo et al., 
2017)이나 개체수 모니터링(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 멸종위기종 남생이

(Chinemys reevesii)와의 이동 패턴 및 서식지 이용을 비교한 

생태적 연구(Lee, 2010; Jo et al., 2017; Koo et al., 2019)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 분포 현황 및 

모니터링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토착 생태계에 끼칠 잠

재적 영향에 대한 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생태학적 자료가 부족

한 실정이다(Teillac-Deschamps et al., 2008). 침입외래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과 같은 개체군 현황 파악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과 같은 생태

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붉은귀

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시기 별 활동 양상 

등에 대한 기초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보

는 향후 침입외래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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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

갈대습지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1997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5월에 개장한 인공 습지이다. 연구 대상지(북위 36° 
16′ 451″, 동경 126° 50′ 356″, 고도 1-15m)는 안산시 외곽의 

시화호 상류부에 입지한다(Kim, 2006). 총 면적은 1,037,500
㎡이며, 이 중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구역의 면적은 생태관이 

있는 습지 입구에서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까지 약 274,500㎡
이다(Figure 1).

Figure 1. The view of study site in Ansan reed wetland.

안산갈대습지는 시화호로 유입되는 지천(반월천, 동화천, 삼
화천)이 모이는 합류부 간석지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오염수

의 자연적 정화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또한 자연학습장 기능

을 갖춘 생태공간 및 환경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자 하였다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2004). 해당 

지역은 하천들이 모여 있으며 담수 습지(freshwater wetland)
와 해안 습지(marine and coastal wetland)의 특성이 함께 나

타난다. 습지 내 물은 고습지에서 저습지로 흐르며 개방 수역의 

특징을 가진다(Park et al., 2007). 
목본식물과 초본식물을 포함하여 200종이 넘는 식생이 분포

하고 있다(Park et al., 2007). 분포하는 수생식물 중에서 갈대

(Phragmites communis), 부들(Typha orientalis), 연꽃

(Nelumbo nucifera), 마름(Trapa japonica), 붕어마름

(Ceratophyllum demersum) 등이 우점한다(Jung, 2014).
연구대상지 내 기후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몬순기후로서, 

동절기에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랭건조하고, 하절기

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며, 입지적 특성에 따

라 일부 해양성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Kim, 2006). 습지의 

기온은 연중 -9.2-23.8℃의 변화를 보인다. 습도는 2월에 

25.6%로 가장 낮고, 7월에 91.6%로 가장 높다. 3월과 4월 

및 12월에 전반적으로 낮으며, 우기인 6-8월에 높아진 후 10월
부터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풍향은 남서풍이나 서풍이 

주를 이루며, 풍속은 연평균 2.18m/s이다(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2002).

2. 조사분석

1) 포획 및 번식 확인

포획은 붉은귀거북의 생활사에서 동면기에 해당하는 10월

부터 4월 초를 제외한 2013년 4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행되었다(Lee et al., 2011). 포획을 위한 예비 조사로서 붉

은귀거북이 주로 출현하는 지점을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관찰한 후, 9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점에 그물을 

설치하였다(Figure 2). 사용된 그물은 삼각망을 개조하여 제작

Figure 2. The occurrence points (triangles)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legans; 
confirmed by observation from April 21 to 
April 27), the location of nets (filled circles),
the breeding points (marked squares) (a) and 
used net (b) which have managed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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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유도망 가운데에 통발이 연결되어 있다. 이용된 그물

의 특성상 유도망이 설치 지점 주변을 이동하는 개체의 이동을 

막고 유도망을 따라 움직이다 포획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일반적인 포획용 덫보다 광범위한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하루 2회씩, 
154일 동안 총 308회에 걸쳐 그물을 확인하였다. 배갑 길이 

135㎜ 정도가 되는 시기부터 수컷과 암컷의 크기 차이가 뚜렷

해지기 때문에(Gibbons, 1990) 135㎜ 미만의 개체를 미성숙 

개체로 간주하고 135㎜ 이상의 개체를 성체로 간주하였다. 또
한 앞발의 발톱 길이 차이(Chen, 2006)와 총배설강의 위치 

차이(Bartlett and Bartlett, 1996)를 통해 성체의 성을 구별하

였다. 포획된 거북은 개체 표식(Cagle, 1939) 후 포획된 지점

에 다시 방사하였다.
연구 기간 내 포획 외에 번식도 매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지 

내 산란 흔적이 의심되는 지점을 확인하여 산란 여부를 확인하였으

며 이를 통해 번식 개시와 완료 시기를 파악하였다(Figure 3).

Figure 3. The breeding point (a) and the eggs in nest (b)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legans) in Ansan reed wetland.

2) 요인 선정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상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Jung, 2014). 기상적 요인으로는 일 최고/저 기온, 수온, 풍속, 
습도, 강수량 및 일장을 선정하였다. 기온과 풍속, 습도, 강수량, 
일장(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 단위는 분)은 안산갈대습지와 

인접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의 측정자료를 이용

하였다. 수온은 수온계(DT-001B, Shimano)로 직접 측정하였

다. 물리적 요인은 붉은귀거북의 일광욕에 있어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된 그물 주변 위주의 요인 중 그물 15m 반경 내 

수면의 각종 피도량(수생식물, 바위, 수생식물을 제외한 기타 

식물, 인공 구조물; 단위는 %: 10단위로 측정) 및 육지와의 

최단거리를 선정하였다. 피도량, 구조물들의 유무 확인은 거북

의 포획을 위한 그물 확인 중 함께 실시하였으며 육지와의 최단

거리는 줄자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하였다(Table 1).

Environmental factor (unit) Mean ± SD

Temperature (℃)
Highest 26.44 ± 3.40
Lowest 17.36 ± 5.27
Water 23.95 ± 2.98

Humidity (%) 68.95 ± 9.66
Daylength (minute) 843.00 ± 37.88
Precipitation  (mm) 42.73 ± 47.80
Wind velocity (m/s) 0.98 ± 0.21

Coverage (%)

Aquatic plant 42.83 ± 21.54
Rock 66.67 ± 47.27

Other plant 77.78 ± 41.69
Artificial 
structure 66.67 ± 47.27

Distance (m) 23.73 ± 15.11

Table 1. Selected environmental factors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3) 가정 및 정의

일반적으로 거북의 활동은 단순 이동, 회피, 먹이, 일광욕, 
번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든 

발생가능한 요인으로부터 야기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포획에 사용한 그물들의 적용 범위가 거북의 행동권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북의 활동량과 활동빈도

가 증가할수록 포획 수도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 중 최초로 확인된 번식일과 마지막으로 확인된 번식

일 동안의 기간을 번식기로, 그 전을 번식기 전, 그 후를 번식기 

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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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 분석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위해 기상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선택하고 종속 변수는 

포획된 붉은귀거북의 개체수로 선정하였다. 거북의 활동량 및 

환경 요인이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번식기

를 기준으로 번식기 전과 후 등 세 집단으로 시기를 나누어 

Kruskal-Wallis test를 진행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Mann- 
Whitney U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래프는 SigmaPlot 
12.0 (Systat Software, USA)으로 도식화하였고, 통계 분석은 

SPSS 21 (IBM, USA)로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

였다.

결과

1. 포획 및 번식 확인 결과

연구 기간에 걸쳐 각 주별 붉은귀거북의 전체 포획 수와 성

체의 포획 수는 시기에 따라 경향성을 보였으나 미성숙 개체는 

보이지 않았다. 1주(4월 28일부터 5월 4일)부터 5주(5월 26일
부터 6월 1일)까지 비슷하게 포획되다가 6주(6월 2일부터 8일)
부터 증가하고 11주(7월 7일부터 13일)까지 다소 감소 및 유지

되다가 12주(7월 14일부터 20일)에 다시 증가하였다. 이후 18
주(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19주부터 

21주(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한 개체도 포획되지 않았고, 
22주(9월 22일부터 28일)에 수컷 2개체가 마지막으로 포획되

었다. 총 22주(154일) 동안 총 60개체(미성숙 12개체, 수컷 

26개체, 암컷 22개체)가 96회 포획되었다(미성숙 17회, 수컷 

35회, 암컷 44회)(Figure 4).

Figure 4. The number of captured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legans) per week by three
different age/sex groups (juvenile, male, and 
female) from April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2013년 4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연구 기간 중 붉은귀거

북의 번식은 총 11회 확인되었으며 최초 번식이 확인된 날은 5월 

26일, 마지막 번식이 확인된 날은 7월 27일이었다(Figure 2-3).

2. 활동 요인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 환경적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 일장은 포획 수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요인들은 포획 수와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0.001; Table 2). 또한 

분석에 이용한 그물 간 각 환경적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ruskal-Wallis test; df=8, =0-2.873, p=0.942-1).

Independent β t p
Constant - -5.891 p<0.001*

Temperature
Highest 0.033 0.454 0.650
Lowest -0.004 -0.050 0.960
Water 0.018 0.248 0.805

Humidity -0.055 -0.761 0.448
Daylength 0.289 4.021 p<0.001*

Precipitation -0.016 -0.213 0.831
Wind velocity -0.013 -0.174 0.862

Coverage

Aquatic 
plant 0.013 0.179 0.858

Rock -0.063 -0.878 0.381
Other 
plant -0.025 -0.352 0.725

Artificial 
structure -0.028 -0.383 0.702

Distance 0.025 0.351 0.726

=0.289,  =0.083, Adjusted  =0.078, F=16.167, 
P<0.001*, Durbin-Watson=1.858

Table 2. Results of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est 
the effect of 12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captured number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legans)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3. 시기에 따른 활동의 차이

활동기 동안의 붉은귀거북 포획 수는 번식기가 가장 높고 

번식기 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Kruskal-Wallis test; df=2, 
=27.857, p<0.001; Figure 5). 붉은귀거북 포획 수에 유의

한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소인 일장의 활동기 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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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과 같으며, 포획 수가 가장 높았던 번식기에 일장이 

가장 길고 다른 시기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ruskal-Wallis test; df=2, =121.824, p<0.001, a>b>c).

Figure 5. Number (mean±SD) of daily captured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legnas) by breeding season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Kruskal-Wallis and Mann-Whitney U test; 
p<0.001, a>b>c).

Figure 6. Daylength by breeding season of red-eared 
slider turtles (Trachemys scripta elegans) from
April 2013 to September 2013 in Ansan reed 
wetland (Kruskal-Wallis and Mann-Whitney U
test; p<0.001, a>b>c).

고찰

일반적으로 태앙광과 습도, 강우량 및 풍속 등의 기상적 요

인은 늪거북과 반수생거북류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oyer, 1965; Ramsey et al., 2007), 식생의 

면적, 일광욕의 장소로 좋은 통나무나 도목잔존물 등의 물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rtwig and 
Kiviat, 2007; Kim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안산

갈대습지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일장이 붉은귀거북의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다른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연구

대상지에서 붉은귀거북의 활동기 내 일반적인 기상적 요인 변

동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물리적 요인들의 지점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대상지 전반에

서 붉은귀거북의 활동이 확인되었는데 인간의 출입이 많은 연

구대상지 특성상 잦은 접촉으로 인한 주변의 위협요인에 익숙

해졌기 때문에(Jo et al., 2017) 활동의 범위에 있어 제약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늪거북과를 비롯한 반수생거북류의 활동은 온도에 따라 영

향을 받으며, 특히 일광욕은 건강도, 섭식 및 소화와 깊은 연관

이 있기 때문에 붉은귀거북과 같은 주행성 파충류의 활동 중에

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Sergeyev, 1939). 일광욕

은 일장보다는 날씨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일장은 일광욕이 가능한 시간적 범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북의 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해당 거북류는 번식에 따라 연간 활동 주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amsey et al., 2007). 붉은귀거

북은 번식기 때 짝짓기 장소 및 번식 장소의 선택, 짝짓기 활동

으로 인해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od, 2009), 이러한 생태적 특성으로 

인해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개체들 또한 번식기 동안의 활

동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번식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일장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붉은귀거북의 활동은 낮의 길이

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번식기 중에 활동량이 

감소하는 현상은 6월 초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지속된 장마전선

으로 인한 일광욕 효율의 저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Jung, 
2014) 더욱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추후 시기별 행동권 

차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붉은귀거북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Gibbons, 1990). 또한 붉은귀거북의 행동권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거북종에 비해 넓은 편이기 때문에 제한된 서식지 

내에서 남생이와 같은 비슷한 습성을 가진 종들과 경쟁할 경우, 
일광욕 장소나 먹이자원 활용, 동면지 활용 등의 공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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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Jo et al., 2017), 다른 

거북종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Cadi and Joly, 
2004). 따라서 붉은귀거북은 국내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유사종이나 경쟁종과의 비교 및 

경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원산지가 아닌 환경에서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부화 후 붉은

귀거북의 생존률은 1% 정도로 알려져 있으므로(Feldman, 
2005) 개체군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성체에 대한 적절한 포획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환경 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과 다양한 서식지 유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점들이 보완

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의 외래종

들은 인위적인 요인으로(Jung, 2014) 인간의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방사되며(Koo et al., 2017) 그곳에 많은 개체군이 서

식하기 때문에 해당 서식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연구가 시급

하다. 붉은귀거북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서식 

현황 파악과 같은 기초 생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 

등과 같은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는 

붉은귀거북 뿐만 아니라 다른 외래종 거북 또한 야생에서 빈번

하고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Kim et al., 2016) 이러한 

종들에 대한 번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National Insitute 
of Ecology, 2015). 그러나 번식 현황, 서식지 내 선호 번식지

점의 특징이나 온도 차이로 인한 성비 차이 및 이로 인한 개체

군 크기 변화 예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번식 

생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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