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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조간대 습지, 관련 서식지와 이에 의존하는 생물다양성으로 구성된 황해 생태계 (YSE)는 

세계의 생태적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어업 제공, 관광, 재해 위험 경감 및 블루카본 저장 등 

필수적 생태계 서비스는 황해와 발해만 지역 해안선에 접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오랫동안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 년간 중국, 북한 및 한국의 연안 환경을 아우르는 황해 

지역의 자연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012 년 출간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조간대 서식지에 대한 세계자연보호연맹 상황분석 

-발해만을 비롯한 황해를 중심으로- 1  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의 조간대 생태계의 

우려스러운 소실과 훼손에 관한 정보를 종합하였다. 2012 년부터 해당 지역의 탁월한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황해의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난 10 년간 연안 개발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남아 있는 자연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황폐화의 

요인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10 년 전 상황분석이 발간된 이후의 황해 생태계 현황에 대해 검토한다. 본 

보고서는: 

1. 황해와 그 자연 환경, 그리고 이에 의존하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2. 황해 생태계가 지닌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및 생태적 가치를 요약하고; 
 

3. 연안 매립 등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악화 요인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하고 

생태계의 온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을 파악하고; 
 

4. 황해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3 개국의 생태계 거버넌스의 변경 사항과 차이 

등을 요약하여; 
 

5. 전세계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연안 생태계 중 한 곳인 황해 지역의 훼손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황해의 현 상황 

황해는 중국, 북한 및 한국 3 개국에 걸친 7,000km 의 연안과 접해 있다. 수십 년간 집중적인 

연안 개발과 해안 지역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황해의 자연생태계의 광범위한 소실과 훼손으로 

이어졌다.  

                                                

1 Mackinnon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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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전반에서 진행된 연안 서식지의 급속한 소실이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황해 해안선을 따라 과거 조간대 갯벌이었던 곳에서 

주로 실시된 매립의 전체 면적은 현재 남아 있는 조간대 갯벌 서식지의 전체 면적을 상회한다.  

최근 두 건의 연구에 따르면 황해 조간대 생태계의 소실 속도가 2013 년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 점은 중요하지만, 지역 내의 서식지 소실 속도는 둔화되었어도 여전히 광범위한 

소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황해의 연안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매립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위성 사진 및 예정된 매립 활동 분석을 통해 북한 

지역의 해안 매립 활동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 연안이 자연적 해안선에서 인공적인 해안선으로 변모하면서 황해의 어획량은 지난 

12 년간 약 40%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황해 조간대 습지를 중간기착지, 월동 및 번식지로 이용하는 전세계적 멸종위기 

및 준위협 이동성 물새 종에 대한 국제적인 개체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 종의 

81%에서 지속적인 개체수 감소가 나타났다.2 남아 있는 황해 서식지에 대한 도요∙물떼새의 

의존도는 이들의 개체수 감소와 정량적 연관성을 보이며, 이는 철새의 전세계적 감소세가 황해 

철새 병목지역 내 서식지의 광범위한 훼손과 소실에 의해 초래된 것임을 시사한다.  

황해의 오염도가 심각하게 높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등, 안타깝게도 여전히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위협의 수와 심각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상자글 1). 

상자글 1 황해 생태계 현황 지표 (2012-2022) 

● 34 종(種)의 세계적 멸종위기 및 준위협 조류 중 14 종 (41%)의 개체수는 감소 
중이며, 5 종만이 증가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은 안정세에 있거나 불확실하다.3 

● 이러한 감소세는 황해 연안 생태계 내 서식지의 소실과 훼손으로 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되었다. 

● 2012 년 이후 지역 내 어획량은 약 40% 감소했다.  
● 연안 저지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5 천만 명 증가했다. 
● 황해 해안선 일대에서 지난 40 년간 개발된 해안 매립지의 면적은 9,700-

10,500km2 로 추정되며, 이는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갯벌 면적의 최신 추정치 
(6,668 km2)를 상회한다. 

● 위성 분석에 따르면 감조습지(갯벌 및 염습지)의 소실 속도는 2013 년 이후 
둔화되었지만 면적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조간대 습지가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황해와 인접한 모든 국가에서 침입외래종인 갯끈풀속 Spartina 의 서식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자연 서식지와 인간의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2 Studds 외. 2017 
3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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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양화, 수온 상승 및 지속 불가능한 양식업 관행으로 인한 조류대발생은 이제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바다의 오염 물질 수치가 높다.  
● 토사 유입량의 감소로 해양 침식을 비롯한 자연적인 조간대 지형의 형성 과정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해양 침식은 황해를 IUCN 서식지 분류 기준에 따라 ‘위기’로 
지정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 기후변화는 이미 수온으로 인한 어종 분포 패턴의 변화, 해수면 상승, 파괴적인 
태풍 발생 빈도의 증가 및 해안 침식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격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멸종위기 또는 준위협 철새 종 및 타 생물군이 이용하는 
여러 서식지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1.2 시행된 주요 조치 

지난 10 년간 황해 전역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활동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취해졌다 (상자글 2). 

중국과 한국은 신규 매립 활동을 중단했으며, 북한과 한국의 습지보호구역 면적은 증가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2 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었다. 이들 지역은 도요∙물떼새 및 기타 물새에게 중요한 

지역, 특히 기착치로, 그리고 전세계 이동성 물새 보전에 있어 남다른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4 이에 더해, 각국의 환경 계획, 정책 및 법령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지역 내 

자연 생태계의 온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도 지난 10 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요∙물떼새와 기타 물새의 이동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수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및 행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5 연안 지역 사회에서 관련 
인식이 증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유엔개발계획 산하 지구환경기금 (UNDP/GEF) 및 아시아개발은행 (ADB)에 의해 
대규모 철새 보전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  

상자글 2 지난 10 년간 시행된 주요 보전 조치 

● 2018 년 북한은 람사르협약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에 가입했고 문덕 철새보호구가 람사르습지와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되었다.  

                                                

4 World Heritage Committee 2019 
5 EAAFP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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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8 년, 한국은 2016 년에 각각 대규모 연안 매립 사업의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한국은 1998 년부터 신규 대규모 연안 매립 사업을 중지하였다.  

● 황해에 위치한 한국과 북한 양국의 습지보호지역 총 면적은 증가하였다.  
● 한국과 중국은 이동성 물새 핵심 지역에 대해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 1 단계 

등재에 성공했으며, 2 단계 등재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북한은 최근 세계유산 
잠정목록 갱신을 위한 추진사업을 시작하여 2023 년 UNESCO 국제지원패널 
(International Assistant Panel)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세계유산기금 (World 
Heritage Fund)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 도요∙물떼새 및 기타 물새의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자원봉사 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 UNDP 는 황해광역생태계 접경지역 진단분석 (Transboundary Diagnostic 
Analysis for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2020)을 출간하였다. 

● IUCN 은 2018 년 황해/서해 조간대 및 관련 연안습지의 보전을 위한 워킹그룹을 
설립했고, EAAFP 는 황해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 폴슨 인스티튜트는 2016 년부터 ‘중국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 청사진 (Blueprint of 
coastal wetl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n China)’을 간행해 왔다. 

● ADB 는 지역 철새이동경로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였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EAAF) 상 중요도가 높은 핵심습지 50-100 개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이익을 연안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대규모 개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황해상의 
주요 습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은 야생동물법, 습지법, 국립공원 관련법 및 풍력발전시설 입지규정 등 여러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보호구역 내 양어지를 자연습지로 복원하는 정책, 오염물질 
배출 규정, 금어기 지정 및 2025 년까지 침입외래종인 갯끈풀의 90%를 퇴치할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 중국은 해로운 개발 행위로부터 주요 생태 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 
레드라인을 포함한 생태 레드라인 절차를 도입하였다.  

● 2016 년 한국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습지보전법을 개정하였다.  

● 북한은 2018 년 습지목록 개정판을 발간한 데 이어 서해안을 포함한 주요습지 
우선순위목록을 발표하였다.  

1.3 조치를 취할 시점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환경 훼손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과 보전 조치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조치들이 포함된다:  

 모든 국가에서 신규 매립 중지를 포함한 시급한 교정 조치; 
 본 보고서에서 확인된 중대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보호 대상 자연생태계 지역 확대; 
 갯끈풀 및 기타 침입외래종 관리;  
 유독성 오염물질 배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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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 및 해수 양식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고 물새에 대한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통제 개선;  

 풍력발전시설 계획 및 입지 개선, 집중 관리 하천 유역의 침전물 및 담수 유출, 그리고 
파괴적 어업 방식 및 남획 금지 등 기타 긴급한 조치.  

이미 알려졌거나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이를 완화하며, 폭풍과 해수면 상승이 
농업, 양식업 및 해안 기반 시설에 미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황해 연안 생태계의 물리적, 사회적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연 자원에 대한 
회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연안 관리를 뒷받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사 
결정권자는 황해 생태계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기존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동시에 보전적 개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배경 

황해는 수심이 얕은 연해로, 평균 수심과 최고 수심은 각각 44m, 103m 이다 (그림 1). 황해는 
최후 빙하 극성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한국, 북한과 중국 3 개국에 접해 
있다. 

지난 9 천년 동안 서쪽의 큰 강 (황허(黃河)와 양쯔강(揚子江))과 동쪽의 작은 강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에서 유입된 다량의 토사는 대량의 육원 퇴적물을 형성했으며, 이 퇴적물은 
조수와 파도에 의해 해안 주변에 재분배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펄갯벌과 모래갯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황해 해안선은 주로 이러한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경사가 낮은 조간대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갯벌의 폭은 최대 20km 에 달한다.6  

황해의 펄갯벌과 모래갯벌은 다양한 조류 및 해양포유동물 군집을 부양하는 어류 및 
무척추동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학적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황해의 갯벌은 블루카본을 
저장하는 등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며7,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해안지역 중 하나로, 폭풍과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는 등8  인류 
공동체에 귀중한 가치를 제공한다. 황해의 저지대 해안 지역에는 약 2 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대형 항구, 연안 양식장, 벼 농경지, 도시 지역 등이 해안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50 년간 도시, 산업 및 농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이 지역 연안 생태계 건강상태와 
멸종위기종 보전9 이 지역적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황해 연안 
환경의 심각한 악화로 인해 지역의 중요 연안 생태계인 황해 갯벌은 IUCN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기 상태로 지정되었다.10 

                                                

6 Healy 외. 2002 
7 MacKinnon 외. 2012; Davidson 외. 2019 
8 Small & Nicholls 2003 
9 MacKinnon 외. 2012 
10 Murray 외. 2015; IUC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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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쪽에 발해만이 위치해 있는 황해는 이동성 도요∙물떼새에 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시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구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대양주 
물새이동경로 (EAAF)를 통해 이동하는 도요∙물떼새와 다른 물새에게 중요한 병목지역인 
중간기착지이다.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이동경로 중 EAAF 는 조류 개체수, 종 다양성 및 
전세계적 멸종위기 및 준위협종 등의 측면에서 1 위를 차지한다. 지난 수십 년간 황해 연안 
서식지에 의존하는 철새의 개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황해 지역과 그 자연환경의 상태는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되었다.  

황해의 환경 조건과 프로세스는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이는 주로 비생물적 
과정과 지형학적 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간략히 말하자면, 태평양에서 발생한 조수는 
황해로 유입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함으로써 (그림 2) 동부 해안에는 3.5m 에서 10m 의 큰 
조차를, 북부와 서부 해안에는 2m 에서 약 3.5m 의 조차를 발생시킨다.  

이에 더해, 지질학적 역사의 차이로 인해 3,000 개가 넘는 바위섬과 매우 복잡한 해안 지형을 
포함한 기복이 심한 군도형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침식 지형인 산둥(山洞 Shandong) 반도를 
제외한 북부 및 서부 해안은 상대적으로 기복이 적고 삼각주 형성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황해의 북서쪽에는 조수 작용이 가장 적고 수심이 전반적으로 얕은 반폐쇄형의 발해만 (발해)이 
위치한다. 

황해 전반의 퇴적물 분포는 지면 조건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계절적 변화는 황해 갯벌의 전체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북쪽과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겨울 
폭풍과 바람은 갯벌의 침식을 유발하고, 특히 긴 취송거리에 노출된 동부 해안 지역의 표면 
퇴적물 분포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와 반대로 감소한 바람의 작용과 남쪽으로부터의 따뜻한 
해류, 그리고 여름 계절풍으로 인한 다량의 하천 퇴적물 유입은 퇴적물 축적을 유발한다.  

또한 황해 전역에서는 특히 퇴적물이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퇴적율 및 부유율 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생물 군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해에는 
진흙 해안 (펄갯벌), 모래톱, 모래펄 갯벌, 펄모래 갯벌, 모래갯벌과 조수 해빈을 포함한 다양한 
갯벌 유형이 존재하며, 황해의 독특한 생물상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황해 인근에 
존재하는 다양한 갯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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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방법론  

본 보고서에서 황해는 상하이 (上海  Shanghai)부터 제주도, 그리고 한반도 서남단까지를 남쪽 
경계로 한 남중국해의 북쪽에 위치한 바다와 만(발해 포함)으로 정의한다. 이 지역에는 한국, 
북한, 중국의 3 개 주권국이 위치한다. 

본 보고서는 중요 서식지를 평가하고, 조간대 습지와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며, 정책 및 보전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습지 관련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하는 등 황해 지역 습지의 동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황해와 관련된 방대한 참고 문헌과 자료 전부를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2012 년 이후에 발표된 주요 내용 중 일부를 종합하는 데  있다.  

 

본 검토는 2012 IUCN 상황분석11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갱신된 내용을 담고 있다:  

● 10 년치의 추가적인 데이터 및 간행물에 대한 검토; 
● 황해 지역 내 여러 장소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된 공간 보호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지리공간 데이터에 대한 공간적 분석; 
● 조간대 서식지의 훼손 및 소실과 관련된 종합적인 최신 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출판물 검토;  

                                                

11 Mackinnon 외. 2012 
 

  그림 1 황해 수심 및 표층 퇴적물 분포 
(Koh & Khim 2014). 

그림 2 황해의 주요 해류 
(Ma 외.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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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의 정도 (플라스틱, 석유, 부영양화,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DDT), 항생제) 
및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선된 데이터; 

● 침입외래종 통제를 위한 시험 사례 검토; 
● 해양의 물적 및 생물적 자원에 관한 문헌 검토; 
● 기후변화 데이터와 영향 및 예측 모형의 반영; 그리고  
● 황해 생태계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새로운 조치 요약. 

4 황해 서식지의 중요성과 가치 

상자글 3 황해의 중요성과 가치 요약 

● 지구에서 가장 크고 전세계적으로도 독특한 조간대 생태계로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 

●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철새이동경로 중 하나인 EAAF 를 통과하는 물새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중간기착지이자 병목지역. 

● 3 개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 어장으로 3 개국 전체 어획량의 30%를 담당. 
●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식업 생산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장 중. 
● 황해 저지대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약 2 억 명의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 제공. 황해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로는 블루카본 저장, 범람 위험 증가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연안 공동체를 보호하고 연안 지역 주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자연 기반 관광산업 등이 있다.  

 

황해는 북위 약 31°에서 40°에 걸쳐 있으며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황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연안습지는 하구습지, 갯벌습지, 암석해안, 펄 및 모래 조간대 갯벌, 
해초지, 심해 등 다양한 종류의 서식지를 포함한다. 황해 전역에 위치한 이러한 서식지와 
미소서식지에는 매우 다양한 육상 및 해양 생물이 서식하며, 77종 이상의 철새가 이동 과정에서 
재보급을 위해 여러 기착지에 도래하는 등 황해 연안 서식지에 의존한다.  

4.1 육상 구역 (IUCN 육지 및 담수 지역) 

육상 해안 지역의 자연 서식지로는 담수 갈대밭과 습지, 해안림, 조상대 연안 서식지 등이 있다. 
염분 비산과 같이 해양 유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황해 전역의 바위섬은 바닷새 및 기타 물새의 
휴식지와 번식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육상 환경에서는 숲과 대나무가 여러 종의 물새의 번식지 
역할을 수행하며, 도요∙물떼새는 다양한 형태의 육지 서식지를 만조 시 휴식지로 활용한다. 
기수역 서식지나 삼각주 등의 전이수역 역시 다양한 해양 및 담수 생물종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4.2 광범위한 토지 이용 체계 생물군계 

황해에 위치한 인공 서식지로는 염수 및 담수 양어지, 염전, 논 및 기타 농경지뿐만 아니라 도시 

및 산업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등이 있다. 이동성 도요∙물떼새와 물새는 이러한 서식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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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12, 연못이나 논과 같은 서식지에서 주로 먹이를 구하고 휴식을 취한다. 두루미나 기러기, 

고니 역시 농경지를 빈번히 활용한다.  

철새 이동 병목지역으로서의 황해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육상 휴식지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오늘날에는 만조 시 휴식지 확보 여부가 도요∙물떼새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한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철새가 휴식에 활용하는 해안 

고지대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매립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곳이다. 최근 도요∙물떼새가 인공 

서식지에서 휴식하는 것이 빈번히 관찰되기도 하지만, 인공 서식지는 자연 서식지보다 교란이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동성 도요∙물떼새를 위해 염전이나 양식장, 논과 

같이 살아있는 연안습지를 적절히 관리하는 관행이 도요∙물떼새 개체수 증가를 위한 

선택지로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된다.  

4.3 조간대 (IUCN 해안 지역 – 암석, 사질, 점토질 해안 생물군계) 

조간대는 만조 수위와 간조 수위 사이의 서식지를 뜻한다. 황해의 조간대는 경사가 낮은 해안 

평야, 높은 퇴적물 가용성, 큰 조차와 저에너지 환경으로 인해 드넓은 갯벌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한국 인천과 북한의 경기만 내부 등 해역의 조차는 9.5m 에 달하며, 그 결과 너비 20km 이상의 

갯벌이 노출된다. 황해의 갯벌은 고운 진흙부터 거친 모래까지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며,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물새, 어류, 게, 연체동물 등의 중요한 먹이 자원인 동시에 인간이 

식용으로 채취하는 다양한 무척추동물 군집이 서식한다.  

조간대의 고지대에는 해안 염습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3). 이 생태계는 만조 시 

주기적으로 침수되며 나문재속 Suaeda 을 포함한 염분에 강한 풀과 다육식물이 서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염도, 수문학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식물과 퇴적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식생과 갯벌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생성된다. 13  

 

                                                

12Jackson 외. 2020  
13 Keith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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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갯벌 서식지 군락지 진화 구조도 (문화재청, 한국 2019). 

모래톱과 모래갯벌은 각기 다른 다양한 저서 무척추동물이 서식하는, 물새에게 있어 

물리적으로 독특한 섭식 서식지이다 (그림 4). 일부 물새 종은 모래갯벌을 선호한다. 

 

그림 4 모래톱 서식지 군락지 진화 구조도 (문화재청, 한국 2019). 

암석 해안선은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도요∙물떼새, 왜가리, 저어새 Platalea minor 및 

바닷새들의 서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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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심해 (IUCN 해저 대륙붕 및 인공 구조물 생물군계) 

황해의 대부분은 충적층으로 비교적 얕아 평균 수심은 약 40m 정도이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과 무척추동물(게, 새우, 오징어, 해파리)이 전체 해역에서 대량으로 어획된다. 이러한 
종들은 해양 환경 내에서 복잡한 먹이그물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종종 해안으로 떠밀려와 
갈매기나 제비갈매기 등 연안 바닷새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많은 해양 생물종이 조간대와 얕은 
연안 해역을 보육장으로 활용한다.  

황해의 심해는 연근해에 모두 서식하는 해양 포유류와 겨울철 바다오리의 서식지이다. 용승과 
조석전선은 먹이활동을 하는 바닷새의 공간적 분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종 구성의 계절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종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데, 겨울에는 아비류가, 여름에는 쇠오리류, 슴새 
Calonectris leucomelas 와 바다제비 Oceanodroma monorhis 가 주로 출현한다. 제비갈매기는 
이동 중에, 갈매기는 일년 내내 출현한다.14  

해양 포유류 중 점박이물범 Phoca largha 은 주로 연안지대에 서식하며, 상괭이 Neophocaena 
asiaeorientalis 가 계절에 따라 연근해를 가리지 않고 종종 다른 고래류와 함께 서식하기도 
한다.  

5  황해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요인과 위협 

상자글 4 요인과 위협 

● 연안 매립의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2010-
2020 년에 매립된 토지의 면적은 이전 10 년 대비 64% 감소하였다. 현 시점의 
매립지 총 면적은 남아 있는 조간대 습지 면적보다 넓다.  

● 황해 갯벌 생태계는 그 생물적 및 비생물적 요소가 받은 영향으로 인해 IUCN 
생태계 적색목록에 ‘위기’ 로 등재되어 있다.  

● 황해 갯벌 생태계로 유입되는 하천 퇴적물 배출량 감소는 조간대 서식지의 분포 
및 질적 변화, 그리고 갯벌을 포함한 연안 생태계의 침식을 초래하고 있다.  

● 부적절하게 입지가 선정되거나 설계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의 개발은 철새가 시설물에 충돌하거나 공간 경쟁을 벌이게 되어 철새 
폐사의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 과잉어획, 지속가능하지 않은 양식 및 해양 양식업 관행과 관련된 생태적 위협은 
자연 환경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 침입종은 공간 경쟁을 벌이며 해양 및 조간대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인간의 분뇨, 농업 활동 및 산업으로 인한 오염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  

                                                

14 Moor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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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면 상승, 해수온 상승, 기상이변 등으로 생물상이 변화하고 조간대 습지가 
훼손되는 등, 기후변화는 이미 황해의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계속되면서 연안 서식지의 소실과 주민의 홍수 피해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보툴리즘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위협의 
증가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위협 요인이 황해의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자글 4). 
본 장에서는 위협의 성격과 규모, 위협의 원인, 영향을 받는 생물다양성, 각 위협의 일반적 
추세와 제안된 완화 조치를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사례연구 1 롄윈강/하이저우 만 

장쑤성 (江蘇省 Jiangsu)의 롄윈강 (連雲港 Lianyungang) 염전은 중국이 2017 년 2 월 
UNESCO 에 제출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포함되었다.  
 
장쑤성의 롄윈강 해안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 종의 수 측면에서 중국 해안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장소이다.15,16,17 이 지역에는 4 종의 ‘멸종위기종’, 3 종의 ‘취약종’, 9 종의 
‘준위협종’을 포함해 물새 총 30 종의 전세계/EAAF 개체수 1% 이상이 서식한다.  
 
준위협종인 큰부리도요 Limnodromus semipalmatus 의 경우, 전세계 개체수 90% 이상이 
북상 이동 중 롄윈강 지역에 도래하는 등18, 이 지역은 이 종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이다. 특히 린훙(临洪 Linhong)과 칭커우 (清口 Qingkou) 하구의 부드러운 조간대 
퇴적지형은 이동 중인 큰부리도요에게 중요한 먹이 자원인 대형 다모류 서식밀도가 높다.19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세계 개체수의 16-28%에 달하는) 
큰부리도요는 남하 이동 중에도 서식지를 활용한다.  
 
롄윈강의 하이저우 만 해안 남쪽은 부드러운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북쪽 해변은 
모래로 구성되며, 또한 염도에 있어서도 북쪽 (고염도)과 남쪽 수역(저염도)에 차이가 
존재한다.20 이 때문에 이 지역은 다양한 물새들에게 폭넓은 서식지, 그리고 서식 밀도가 
높은 식량자원인 쇄방사늑조개 Potamocorbula laevis 와 작고 부드러운 껍데기를 가진 
이매패류 등 저서성 내서생물을 먹이로 제공한다. 21 , 22  해당 지역에서 실시한 
붉은어깨도요 Calidris tenuirostris 와 큰뒷부리도요 Limosa lapponica 등 조류의 위성 
추적을 통해, 다양한 종이 제안된 유산 경계 내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지역을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큰부리도요 위성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린훙 및 칭커우 하구에 국한되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Bai 외. 2015 
16 Chan 외. 2019 
17 Choi 외. 2020b 
18 Yang 외. 2021  
19 C.Y. Choi, unpublished 
20 Zhu 외. 1998 
21 Chan 외. 2019.  
22 Peng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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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5 월 12 일 칭커우 및 린훙 하구에서는 총 27,000 마리 이상의 큰부리도요 개체가 
관측되었으며, 이는 전세계 개체수의 95%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3 년 연속으로 하루 
20,000 마리 이상의 큰부리도요가 관측되는 기록이 수립되었다.  
 
IUCN 이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은 장쑤성 롄윈강 해안이 부양하는 물새 종의 다양성, 
활용되는 서식지의 다양성 및 채식지와 휴식지의 연계 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세계유산 등재기준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에 의거하여 세계유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림 5 하이저우만 국립해양공원의 경계 (Li 외. 2014) 

 
롄윈강의 보호지역 
하이저우만 (海州灣, Haizhou Bay)에는 ‘섬, 해안지형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만의 
동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2008 년 지정된 약 515 km2 면적의 국가급 해양공원이 
위치한다.23 국가급 해양공원 지역에는 시쉬 (嬉水 Xishu)와 룽완 (龍灣 Longwan) 하구 
사이의 해안에 위치한 모든 조간대 갯벌이 포함된다 (그림 5). 또한 간위 (赣榆 Ganyu) 
모래해안 자연보호구, 친샨(秦山 Qinshan) 섬 해양침식퇴적지형 보호구, 숭좡 (宋庄 
Songzhuang) 해양침식퇴적지형 보호구, 주다오 (竹島 Zhudao) 섬 
해양침식퇴적지형보호구 등 여러 보호구역이 있다.24 
 
시쉬와 룽완 하구 사이의 모든 갯벌은 상당한 수의 도요∙물떼새의 채식지로 활용되며, 해당 
지역은 이미 하이저우완 국가급 해양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도요∙물떼새는 현재 

                                                

23 Li 외. 2014 
24 Feng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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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및 미사용 매립지를 만조 시 휴식지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방조제 후방의 육지 쪽 
영역의 중요성 역시 상당하다.  
 
위협 요인 
롄윈강은 일대일로 사업의 동쪽 종점 역할을 하는 전략적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시의 염전은 도시 개발에 따라 용도전환됨으로써 전체 면적이 감소하였다. 2018 년 
국무원의 매립 통제 회람서에 의거하여 연안 매립은 대부분 중단되었지만, ‘블루 베이’ 
프로젝트에 따른 관광 및 휴양지 개발을 위해 1,870ha 의 바다를 둘러싸는 방조제가 건설 
중이며, 개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중국 환경법원의 심리 절차가 
진행중이다.  
 
블루 베이 프로젝트에는 ‘습지 공원’의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설계대로라면 토착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요∙물떼새를 위한 국제 
기준의 자연보호구역 및 만조 시 휴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물새는 해안을 따라 위치한 양식장이나 활용되지 않는 매립지에서 휴식을 취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휴식지는 점점 부족해질 것이다. 습지 공원 내 적절한 서식지를 
신중하게 개발, 관리하게 되면 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큰부리도요 이동 시기에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될 블루 베이 방조제 (그림 6)가 수문학적 변화 또는 퇴적물의 변화를 야기할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 린훙 하구의 퇴적물 입자가 더 거친 입자로 변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저서생물 구성에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중요한 큰부리도요 서식지인 이 곳의 
적절한 먹이나 채식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Huang 외. (2008)25 , Li 외. (2019) 등의 연구 
결과에서 각각 수은과 비소 농도의 상승을 보고한 바 있듯이 연안 퇴적물의 오염도 역시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26 
 
다른 위협 요인으로는 2002 년부터 시작된 하이저우만에서의 방사무늬김 Porphyra 
yezoensis 양식의 확대가 있으나, 이것이 연안생태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침입외래종인 갯끈풀도 이 지역에 서식하며 점점 그 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방제하려면 할록시폽과 같은 제초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서생물에 대한 
제초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충밍 둥탄 (崇明东滩 
Chongming Dongtan)의 제초제 활용 사례에서는 악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27 
 

 
그림 6 방조제가 거의 완공된 모습의 중국 블루 베이 매립 사업 항공사진 © Dihai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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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식지 소실/악화를 야기하는 위협 요인 

5.1.1 연안생태계의 범위와 분포의 변화 

황해의 갯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갯벌 중 하나이며, 조차가 크고 경사가 낮은 해안선을 가진 

지역에서는 (대조차 > 3.5 m)28 간조 시 갯벌의 폭이 약 20km 에 달하기도 한다.29  

대부분의 갯벌은 연안과 제방을 따라 위치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갯벌이 위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장쑤성 남부 앞바다에 위치한 둥샤 (东沙 Dongsha) 

사주를 포함한 광범위한 장쑤 방사형 사퇴는 이동성 도요∙물떼새, 갈매기류, 제비갈매기류 및 

기타 물새에 매우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독특한 지형이다. 이러한 연안 갯벌의 폭은 ‘십 수 km’에 

달하며 그 면적은 1,250 km2 이상으로 추정된다.30 

이에 더해, 한국의 2,918 개 무인도 중 2,290 (78.5%)개가 황해 연안에 위치하여 한반도 남서쪽 

해안의 도요∙물떼새에 중요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황해 갯벌은 지속적인 퇴적물 공급에 의존한다. 20 세기 황허 (黃河 Yellow River)로부터의 

퇴적물 유입량이 90% 감소하는 등 이 지역의 주요 하천으로부터의 퇴적물 유입량이 크게 

감소한 것은 황해 서쪽 해안의 광범위한 갯벌 소실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황해의 광범위한 갯벌 소실의 주요 원인은 연안 매립에 있지만 퇴적물 공급량의 

변화, 개발에 따른 해안 식생의 소실, 침입외래종에 의한 대체, 침식, 폭풍으로 인한 퇴적물의 

재분포, 지하자원 채굴 및 지하수 추출로 인한 토양 고결 및 침강 역시 갯벌 소실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31 겨울 폭풍 및 여름 태풍으로 인한 침식 및 재퇴적 역시 여러 서식지의 환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퇴적물은 연안해류 및 조류를 통해 갯벌로 운반되며, 퇴적 작용은 퇴적물의 종류, 식생, 파랑 

역학 및 생물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갯벌과 달리, 황해 갯벌 생태계는 

침식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갯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퇴적물 보충과 운반이 

필요하다.32 이러한 생물물리학적 변화 과정은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상호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 매립과 기타 간접적 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각 요인이 

개별적으로 작용할 경우의 영향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33 

                                                

25 Huang 외. 2008 
26 Li 외. 2019 
27 Zhao 외. 2020  
28 Flemming 2005 
29 Healy 외. 2002; Wang 외. 2014 
30 Liu 외. 2012 ;2013 
31 Syvitski 외. 2009; Nicholls & Cazenave 2010; Higgins 외. 2013 
32 Healy 외. 2002; Wang 외. 2014 
33 Murray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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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과거의 갯벌 소실 (1950년대 – 2000년대) 

과거 농업, 양식 및 산업적 토지 활용을 위한 매립은 황해 해안선의 변형을 가져왔고 70 년간에 

걸쳐 황해 습지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졌다 (그림 7, 표 1).34,35,36 연안 매립은 갯벌과 기타 연안 

생태계의 직접적 감소를 야기하며 이제 매립지의 총면적은 남아 있는 갯벌의 면적을 초과한다 

(그림 8, 표 2).37  

표 1 1950 년대-2000 년대 국가별 황해 갯벌 면적의 역사적 변천. 

 추정 면적 (ha) 변화율 
 1950 년대 1980 년대 2000 년대 1950-2000 년대 
중국 539,794 267,751 161,066 -70.2% 

북한 231,813 99,333 107,765 -53.5% 

한국  350,331 177,729 120,472 -65.6% 

황해  1,121,938 544,812 389,303 -65.3% 

출처: Murray 외. (2014) 

                                                

34 Murray 외.2014  
35 Yim 외. 2018 
36 Wang 외. 2021 
37 Yim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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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km 해상도 격자를 통해 표현한 1950 년대와 2000 년대 황해 갯벌의 변화. 두 시기 간 
총 변화량의 차이는 청색 (총량 증가)부터 적색 (총량 감소)까지의 색상표를 통해 표현.  

(Murray 외. 2014). 

참고: 적절한 조석 높이일 때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구름 또는 빙상으로  인해 해안선의 12.1%를 

지도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황해 갯벌 면적 추정치는 최소치로 간주해야 한다. 

표 2 황해 갯벌과 매립지 면적에 대한 최근 추정치. 1990 년대에 매립지 누적면적은 갯벌 
추정면적을 초과함. 10 년 단위 추정치는 10 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참고할 것. (Yim 외. 
2018). 

기간 매립지 추정면적 
(km2) 

1980 년 이후 누적 매립지 

면적 (km2) 
갯벌 추정면적 (km2) 

1980-1990 2,884 2,884 10,486 
1990-2000 1,935 4,819 9,327 
2000-2010 3,622 8,441 8,315 
2010-2020 1,286 9,727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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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980 년대 이후 황해 매립 누적면적 대비 갯벌 면적 (Yim 외. 2018). 

5.1.3 최근의 갯벌 소실 (2000-2019) 

여러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갯벌 면적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빠르게 감소해 

오다가 그 소실 속도는 지난 10 년 간 늦춰지고 있다.38,39 하지만 황해 전역의 감조습지 (염습지 

및 갯벌) 변화에 관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갯벌의 증가면적 보다는 소실면적이 더 많아서 총 

갯벌 면적은 여전히 감소세이다 (그림 9, 표 3). 

지난 20 년간 갯벌 면적 소실량의 대부분은 발해만 및 장쑤성 연안 (황해 전체의 89.6%)을 

포함한 황해의 중국 해안선에서 발생했다.  

한국의 갯벌 소실은, 인천 인근에서 매립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예외도 있지만 대체로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감조습지의 면적이 소폭 증가한 것은 과거에 매립되었던 지역에서 

염습지가 형성되었거나 습지 복원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최근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에는 원격 감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연안 매립의 영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연안 보전 조치, 복원 활동 및 정책적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립 

면적과 생태계 소실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위성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40 

                                                

38 Wang 외. 2021 
39 Murray 외. 2022 
40 Murray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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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2004-2019 년 중 황해 감조습지의 3 년 단위 총 소실량 분석  
(데이터 출처 www.globalintertidalchange.org).41 

3 년 단위로 황해 갯벌습지의 순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 년간 갯벌은 계속 소실되어 
왔으며 (표 3) 이는 매립 및 연안 프로세스의 교란과 같은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위협 요인이 
황해의 연안생태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표 3 1999-2019 년 황해 감조습지 (갯벌 및 염습지)의 소실 및 증가 (데이터 출처 
www.globalintertidalchange.org). 

국가 
습지 
증가면적 
(km2) 

습지 
소실면적 
(km2) 

습지 
순변화면적 
(km2) 

황해 지역 
습지 소실 
기여분 (%) 

황해 지역 
습지 증가 
기여분 (%) 

황해 습지 
순변화비율 
(%) 

한국 121 -114 7 7.2 10.4 -1.6 
북한 77 -128 -51 8.1 6.6 12.0 
중국 967 -1349 -383 84.8 83.0 89.6 
총 1165 -1591 -427 100 100 100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 년간 감조습지의 소실은 대부분 황해의 중국 쪽 지역에서 연안 매립 
및 퇴적물 감소, 침식 및 침강과 같은 간접적 위협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전세계 조간대 
변화에 관한 자료를 참고할 때에는 최근 매립된 지역에서 갯끈풀과 같은 식생의 성장으로 인해 
조간대 면적이 증가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5.1.4 연안 매립  

조간대 서식지 소실의 가장 큰 요소는 매립으로, 황해의 갯벌과 관련 서식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인공적 방식을 활용해 천연 연안습지를 육지나 인공 습지로 전환하는 

                                                

41 Murray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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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의되는 매립은42 1950 년대부터 2000 년대 사이 황해 갯벌의 약 65% 소실을 야기한 
주요 요인이다.43 지난 40 년간 황해 해안선 주변에서 매립된 지역의 면적은 현재 지역 내 남아 
있는 갯벌 면적에 관한 최신 추정치(6,668 km2) (표 2)를 초과하는 9,700km2 44 에서 10,500km2 
사이인 것으로 추산되었다.45 매립은 양식, 쌀 농업, 항만 개발, 연안 방어 및 산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주로 시행된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46 인공섬, 방파제, 방조제와 같은 연안 방어시설 등을 포함한 전세계 해양 
건설 면적 중 중국과 한국이 절반을 차지하여 세계에서 관련 개발 상위 1, 2 위에 올라 있다. 
방조제는 1950 년대 이후 최소한 10,000km2 규모로 황해의 갯벌 및 수심이 얕은 지역의 소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7(표 4, 그림 10).  

연안 매립은 황해 생태계에 여러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풍 발생 시 갯벌은 
폭풍 에너지를 소멸시키지만 갯벌이 소실된 매립 토지에서는 폭풍해일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다. 48  이에 더해, 광범위한 연안 매립으로 유체역학적 교란이 발생하여 조석진폭과 
조석비대칭이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조력에너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연안 
재난 위험성을 높이고 지역 내 갯벌 생태계의 침식을 야기할 수 있다.49  

안타깝게도 황해의 급속한 해안 개발은 수심 측정 및 해안선 데이터의 오류로도 이어져 해수면 
상승이 향후 해안 인프라와 황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모형의 불확실성도 
증가하였다.50 

                                                

42 Moores 2012 
43 Murray 외. 2014 
44 Yim 외. 2018 
45 Choi 외. 2017 
46 Bugnot 외. 2021 
47 Yim 외. 201848 Lee 외.2020 
48 Lee 외.2020 
49 Zhu 외. 2016 
50 Yang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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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음 4 개 사례연구 대상지역의 지역별 감조습지 소실량: (A) 롄윈강 – 하이저우만, 
(B) 옌청시 해안, (C) 압록강 하구, (D) 새만금 간척 사업. (데이터 출처 www.global 

intertidalchange.org) 

주의사항: 이러한 분석은 D 지역의 사례와 같이 방조제로 막히게 된 물이 더 이상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습지가 식생이 자라는 마른 섬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표 4 1980 년부터 2020 년까지의 황해 연안 매립. 1980 년 이후 매립 누적면적은 괄호 안에 
기입. (Yim 외. 2018) 

지역 누적 연안매립면적 (km2) 
 1980-

1990 
1990-
2000 

 2000-
2010 

 2010-
2020 

 

중국 2,361 1178 (2,539) 2723 (6,262) 1,105 (7,367) 
랴오닝 573 235 (808) 656 (1,464) 253 (1,717) 
허베이 170 86 (256) 431 (687) 150 (837) 
톈진 19 17 (36) 272 (3,08) 92 (400) 
산둥 1,284 231 (1,515) 797 (2,312) 345 (2,657) 
장쑤 315 609 (924) 567 (1,491) 265 (1,756) 
한국 368 539 (907) 523 (1,430) 150 (1,580) 
인천  46 (46)  (46)  (46) 
경기  211 (211) 62 (273)  (273) 
충남 230 56 (286) 14 (300)  (390) 
전북    401 (401)  (461) 
전남 138 226 (364) 46 (410)  (410) 
북한 155 218 (373) 376 (749) 31 (780) 
 
황해 2,884 1,935 (4,819) 3,622 8,441 1,286 (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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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연안 매립 

중국은 세계적인 매립 핫스팟으로 여겨지며, 농업, 양식업, 도시, 산업 및 항만 개발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해안선 인근으로 광범위하게 이주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 따르면 2000-2010 년의 매립지 확대 속도는 이전 10 년 대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51 지난 70 년간의 매립으로 인해 중국의 해안선은 1940 년대에는 자연해안선이 

대부분 (자연해안선 81.7%)이던 것에 반해 2014 년에는 인공해안선 (자연해안선 32.9%)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52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황해 연안 매립지 총면적은 7,696 km2이며 이로 인해 지난 

30 년간 최소 1,276 km2의 염습지와 3,002 km2의 갯벌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53 원격 감지 

자료에 따르면 매립으로 인해 갯벌이 지속적으로 소실됨으로써 매립이 확대 중인 지역에서는 

갯벌 생태계 붕괴에 따른 얕은 바다의 환경적 소실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국의 감조습지 면적 추적 조사에 따르면 매립으로 인한 서식지 소실은 2013 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쑤성 해안의 넓은 지역과 일부가 세계유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장쑤 방사형 사퇴의 대규모 연해 갯벌이 향후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된다.54 

연안 매립의 결과물은 다양하며, 방조제 건설과 매립으로 시작하여 농지 또는 양식장의 직접적 

조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시 및 산업용지로의 비가역적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도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지난 30 년간 중국에서 양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립지 면적은 4 배 

증가했으며, 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1990 년대였다.55 비록 이러한 증가세가 황해 

지역의 일부로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자연해안선이 다양한 토지용도 변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러 지역의 2011-2020 년 토지활용계획에는 총 578,000 ha 규모의 연안습지의 매립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몇몇 대규모 연안 매립 사업은 중단되거나 취소되었다.  

2018 년 7 월 25 일 중국 국무원은 ‘매립 행위 제한’이라는 제목의 회람서를 고시하였으며, 이 
새로운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은 모든 상업적 연안 매립활동을 중지 및 금지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국가해양국은 정부가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지를 국유화하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매립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56 
중앙정부는 연안 매립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 계획의 승인을 중단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51 Wang 외. 2021 
52 Hou 외. 2016 
53 Chen 외. 2019 
54 Chen 외. 2019; Liu 외. 2012 
55 Ren 외. 2019 
56 롄윈강 사례연구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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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공공 복지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매립활동을 금지할 것이며, 
불법적 매립지에 건설되었거나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모든 구조물은 철거될 것이다.57 

한국의 연안 매립 

한국의 대규모 연안 매립 사업은 최소 1950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해안선을 따라 
벼농사 지역이 늘어나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행되었다.58  

1980 년대 중반, 국가 토지이용계획에서는 한국의 갯벌과 이에 인접한 얕은 바다의 3 분의 2 에 
달하는 지역을 매립 적합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는 지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물새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로 확인된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59 법령에 따른 매립지의 주요 
용도는 농지가 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매립된 여러 지역 (시화, 새만금 등)의 수질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당 지역은 특별법 및 조례를 통해 산업적 개발이 허용되도록 재지정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농경지 확보에 집중했던 매립 사업은 이후 1990 년대까지는 새로운 도시 및 
산업용지의 확보를 위한 소위 대규모 연안 매립을 통한 토지 생산으로 그 초점이 변경되었다.60 

1987 년 320,400 ha 에 달하던 갯벌 면적이 2010 년에는 248,900 ha 로 22%로 감소하면서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한국의 비정부기구와 종교단체, 
그리고 곧 일반 대중이 대규모 연안 매립 사업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갯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급속히 증가하여 2008 년 한국 정부는 해안선에서의 대규모 매립 사업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61  

2006 년 33km 길이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하구를 바다와 차단함으로써 27,000 ha 의 갯벌과 
13,000 ha 의 얕은 바다의 소실을 초래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림 11) 2012 년 상황분석에서 
조명한 바 있다.62  

Moores 외.63 는 방조제의 완공 이후 3 년 이내에 붉은어깨도요 Calidris tenuirostris 의 전세계 
개체수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92,000 여 마리가 소실되었다고 기록했으며, 도요∙물떼새의 
대다수가 한국 내 인접 습지 또는 다른 습지로의 이주에 실패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붉은어깨도요는 2007 년 IUCN 적색목록상 약관심종에서 2010 년 
취약종으로 재평가되었으며 2015 년 기준 세계적 멸종위기종이 되었다.64 

새만금 일부 지역은 물새들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남아 있다. 민물가마우지 
Phalacrocorax carbo 100,000 여 마리가 간척호수에 의존하며 저어새의 전세계 개체수의 2% 
이상이 매립지 연못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57 Melville 2018; Zhao Lei 2018 
58 Choi 외. 2014 
59 Long 외. 1988 
60 Choi 외. 2014 
61 람사르협약 결의안 X.22 제 22 절 
62 Mackinnon 외. 2012 
63 Moores 외. 2016 
64 BirdLife Internation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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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4 년 사이 98.5% 감소: Moores 외. 2016) 국가 차원에서도 도요∙물떼새의 개체수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매립으로 인해 새만금과 인근 해역에 발생한 어업적 소실 및 블루카본 소실에 따른 비용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새만금 간척호수 내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등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 GW 규모로 제안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국 안후이성 (安徽省 Anhui) 화이난 (淮南 Huainan)에 150 MW 규모로 
건설 중인 현 시점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보다 14 배 더 크다.65 그러나, 태양광 패널을 
휴식지로 이용하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함한 여러 물새들이 태양광 패널을 부식성 배설물로 
뒤덮는 등의 문제로 새만금에서의 해당 프로젝트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66 

10 년 전 발표된 상황분석 이후,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매립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 
당시 서해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거나 (인천 영종도, 송도 등) 계속 진행된 (남양만, 아산만 및 
새만금 등) 대규모 연안 매립 프로젝트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허가되었거나 2007 년 
해안내륙발전법의 통과 이후 전 국토의 약 3 분의 1 을 차지하는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예외를 인정받았다.67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매 10 년마다 갱신한다. 해양수산부가 2021 년 
8 월 확정한 제 4 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31 개소, 총 
819 ha 에 달하는 소규모 공유수면매립을 신청하였으나, 기본계획에는 항만시설 및 
공공시설의 최소한의 확장을 위한 24 개소 101 ha 만이 포함되었다. 앞으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5 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취소될 것이다. 

진행 중인 매립 사업이라도 (다른 세계유산의 경우와 같이) 지방 정부가 강력히 원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습지보전법 (2016 년 개정),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2019 년) 등 한국 정부의 습지 보전 정책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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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Kim 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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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84 년과 2020 년의 새만금. © 2021 Google, Mountain View, USA 

북한의 연안 매립 

최근 북한의 매립율은 일반적으로 중국과 한국보다 훨씬 낮고,68 1980 년대 이후 북한의 매립지 
면적은 한국의 매립지 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 km2 의 지역에서 연안 매립이 시행되었으며, 이 수치는 가까운 미래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안 매립은 일반적으로 미곡 생산을 위한 농지 개발에 집중되어 왔지만, 도시 및 
산업용지와 양식장 조성을 위한 매립이 특히 북한 서해안 북부를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위성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방파제, 항만 및 제방 역시 북한의 갯벌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나 대부분이 아직 개발 중인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수년간은 북한의 서해안에서 양식장을 위한 매립 사업이 특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7 년부터 2020 년까지 약 15,200 ha 의 매립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남아 있는 갯벌 면적의 
약 12%에 해당한다. 69  상업 위성 자료에 따르면 1997 년 쓰나미로 인해 방조제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간 매립 속도는 빨라졌다. 2010 년부터 북한 해안선에는 
약 500 km2 의 매립지가 추가된 것으로 추산된다. 매립 예정지역의 총면적이 3,000 km2 에 
달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2 년 연설로 알 수 있듯 앞으로도 북한의 매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70 

5.1.5 하천 유량 감소 

황해 분지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량은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다. 홍적세 (빙하기)의 가장 추운 

시기에 황허는 황해 분지로 흘러 오키나와 해구로 배출되었다. 1855 년 이전의 황허는 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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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 남쪽의 황해로 방류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발해만으로 직접 방류되는 새로운 경로를 

따랐다.  

최근에는 중국 양쯔강의 싼샤 (三峡 Three Gorges) 댐, 황허의 산먼샤 (三门峡 Sanmenxia) 댐 

등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에 수백 개의 대형 댐이 건설되고 3 개국의 하천 하구가 폐쇄 및 

매립되면서 바다로 유입되는 토사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71 한반도에서는 1980 년대 이후 

금강, 영산강, 대동강 등 3 개 주요 강에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양이 

크게 감소하였다. 

황허와 양쯔강 등 황해로 흐르는 두 주요 강의 퇴적물 유출량은 지난 100 년간 각각 90%와 70% 

감소했다72 (그림 12). 이러한 퇴적물 감소는 급격한 침식, 침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갯벌 

생태계 면적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73  퇴적물 감소는 황해 갯벌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황해 생태계는 IUCN 생태계 적색목록의 환경훼손에 관한 기준 C 에 따라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된다.74 

바다로 씻겨 내려가는 토사는 40 년 전에 비해 모래의 비중이 더 많고 진흙은 적다.75 이러한 

유출물의 변화는 진흙 서식지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쳐 생산성을 떨어뜨리고76 도요∙물떼새 및 

기타 생물종이 이용할 수 있는 노출 상태의 조간대 서식지의 분포, 이동 및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동해안의 일부 구간은 매년 최대 100m 에 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해안선이 퇴적되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현재는 퇴적 작용이 발생하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침식 중이며, 

유사의 감소로 주요 하천의 하도가 상류 쪽을 향해 급격히 짧아진 곳에서는 침식이 특히 

활발하다.77 예를 들어, 1990-1999 년과 2000-2020 년 사이 양쯔강 다퉁 (大通 Datong)의 

부유퇴적물 농도는 (0.36 에서 0.16 g/l 로) 56% 감소했다.78 탸오쯔니 (條子泥 Tiaozini)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방조제는 연안의 역학을 더욱 변화시키고 침식을 일으켜 넓적부리도요 

Calidris pygmaea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71 Ren 외. 1986 
72 Syvitski 외. 2009 
73 Syvitski 외. 2022 
74 Murray 외. 2015 
75 Ren & Shi. 1986 
76 Wang 외. 2016 
77 Luan 외. 2016 ; Luo 외. 2012 
78 Huang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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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황허 (A)와 양쯔강 (B)의 퇴적물 이동량 감소  
(Murray 외. 2015 데이터 출처: Yang et al. (2005) 및 Wang et al. (2010)). 

회색 음영 영역은 검은색 선으로 표시한 최소자승 회귀모형을 통해 추산한 퇴적물 감소의 
상대적 심각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50 년 기간을 나타내며 초기 상태는 a, 최종 상태는 b 로 
표기하였다.  

5.1.6 기타 연안 개발  

황해 연안 주변 도시를 따라 주변의 도시와 산업 지역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간척이 
이미 진행되었다.  

발해는 광범위한 연안토지사업79 및 개발 (그림 13)로 현재 전세계에서 항만개발밀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2-2018 년 발해만의 13 개 항만 사업으로 획득한 토지 면적은 
2,300 km2로 이로 인해 바다 면적은 3% 감소하였다. 톈진 (天津 Tianjin)의 자연 해안선 길이는 
47.5km 감소했으며, 인공 해안선의 길이는 46.6 km 증가하였다.  

중국의 도시 확장은 항저우 (杭州 Hangzhou)부터 셴양 (沈阳 Shenyang)까지 1,800km 길이의 
연안 도시 회랑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80 이러한 인공적인 해안선으로의 전환은 
황해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황해의 생태적 온전성에 비가역적인 피해를 
유발할 것이다. 81,82 

                                                

79 연안 간척은 조간대의 개발을 지칭하며 여러 문헌에서 종종 매립으로 잘못 지칭되곤 한다.  
80 Seto 외. 2012 
81 Zhu 외. 2021 
82 Murray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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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발해(보하이해) 항만 클러스터 연안 매립 정도의 추세. 항만 매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각 항만 별 매립의 정도는 상이함 (Zhu 외. 2021). 

5.1.7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기타 연안 개발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나 설계가 부적절하면 서식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철새 무리나 

대형 조류가 가동 중인 풍력 터빈과 충돌하여 직접적인 폐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83 

장쑤성 (그림 14) 및 랴오닝성 (遼寧省 Liaoning) 해안을 따라 여러 곳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 중에는 장쑤성 루둥 (如东 Rudong)에 터빈 58 개로 150MW 

발전 용량을 갖춘 세계 최초의 조간대 풍력발전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은 전세계 

넓적부리도요 개체 대다수의 북상 및 남하 이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물떼새 14 종의 개체수를 부양한다.84  

장쑤성의 다펑 (大丰 Dafeng)과 둥타이 (东台 Dongtai)에도 조간대 풍력발전시설 2 개소 건설이 

추가로 계획되어 있다.85 둥샤 사주에도 또다른 해상풍력발전시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해상지역이기는 해도 일부 구역은 간조 시에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86 장쑤성에 계획되어 

있는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발전 규모는 18.5GW 에 달하며, 2021 년 12 월 22 일 기준으로 이미 

건설되어 전력망과 연결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총 발전용량은 10 GW 가 넘었다.87  

                                                

83 Xu 외. 2010 
84 Peng 외. 2017 
85 Zhang 외. 2011 
86 Y. Chen & D. S. Melville, 미공개 데이터 
87 Xinhu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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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루둥의 ‘H6’과 ‘H10’ 해상풍력발전시설 2 개소는 해수면 70m 위에 설치된 날개 지름 
146m 의 100.4 MW 풍력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다.88  

 

그림 14 장쑤성 루둥 해상풍력발전시설. © Wu Zhenhua 

조간대 풍력발전시설이 도요∙물떼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Dirksen 외. 
(1998)는 네덜란드 갯벌에서의 물새의 일상적인 이동 고도는 지상 100m 미만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루동 지역에 안개가 낀 날씨이거나 야간에는 물새가 풍력 터빈에 충돌하는 것이 특히 우려된다. 
4 월의 황해는 안개철이 갑작스럽게 시작되는데89, 이 시기는 많은 도요∙물떼새의 북상 이동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와 일치한다.  

중국 충밍 둥탄 자연보호구에서는 육상 경계에 설치된 풍력 터빈의 철거가 제안된 사례가 
있었다.90  그 이유 중 하나는 보호구에서 추수가 끝난 논으로 채식 활동을 위해 이동하는 
흑두루미 Grus monacha 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해상풍력발전시설은 연안의 물새류 및 오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91 한국에서는 
2022 년 황해의 영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현재 제안된 대로, 조류 200 여 개체 (대부분 괭이갈매기 Larus crassirostris 와 
저어새 일부 개체)의 위성 추적을 실시하여 물새에게 가치가 높은 해역을 지도화 할 것이다. 그 
후보지 중 한 곳으로는 뿔제비갈매기 Thalasseus bernsteini (CR), 저어새 (EN) 및 
노랑부리백로 Egretta eulophotes (VU)가 둥지를 이루는 영광군 칠산군도 인근이 있다.92  

                                                

88 NS Energy 
89 Zhang 외. 2009; Ding 외. 2011 
90 Li 외. 2020 
91 Ko & Schubert 2011. 
92 Song 외. 2017; 4COffshor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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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식지의 적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발전 형태로는 한국의 새만금 간척호수 및 중국 
장쑤성의 여러 장소에서 개발 중인93 조력에너지를 활용한 계획과94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 등이 있다.  

풍력발전시설이 이동성 도요∙물떼새와 기타 물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상 
및 해안 풍력발전시설을 최적의 형태로 배치하고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 (KEI)이 주요 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에서의 이들 
종의 공간적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련 현지 연구기관과 
전문가가 풍력발전시설이 이동성 물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대상 지역은 서천 유부도, 신안 압해도, 화성 매향리 갯벌, 인천을 포함해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무인도, 신안 불무기도, 영광 칠산도, 서천 노루섬 등 서해안에 위치한 
조간대 습지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등이다. 2022-2023 년 프로젝트의 대상 종에는 
검은머리물떼새 Haematopus ostralegus osculans (NT),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 (EN), 마도요 Numenius arquata (NT), 큰뒷부리도요 Limosa lapponica 
(NT), 그리고 괭이갈매기 (LC) 등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3 년부터 박쥐, 맹금류, 기러기 등으로 관찰 대상 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EAAFP 사무국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자료 교환을 촉진하고 
이동성 물새 종이 거주하는 해상 지역의 풍력발전시설 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 접근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5.2 남획 

5.2.1 과도 어획 

황해는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며 중국 해양 어업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황해의 상업 
어종 약 100 여종 중 66%가 저서 어류 (바닥에 서식), 18%가 원양 어류 (수주에서 헤엄), 7%가 
두족류 (문어, 오징어)이며, 7%는 갑각류 (새우, 게)이다.  

20 세기 초반 저인망 어선의 도입으로 여러 어족자원의 대대적인 어획이 시작되었다.95 어족 
자원은 1940 년대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96 어획 노력의 급격한 증가와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어족자원은 1970 년대 중반까지 최대 수준으로 어획되었고, 생태계 내 자원은 
1980 년대부터 과도 어획되기 시작했다.97  

1979 년부터 1999 년까지 황해의 어획량은 활동 어선의 수와 더불어 증가했고 1999 년부터는 
활동 어선의 수는 증가했지만 어획량은 감소했다. 황해는 더 이상 이러한 초과 어획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98 

                                                

93 Xinhua 2021  
94 Byrne 2015  
95 Xia 1960 
96 Tang 2009 
97 Tang 1989 
98 Ma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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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과도 어획이라는 이중 압력으로 인해 어획물의 어종 구성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99 
특히 난류성 어종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 어종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100 과도 

어획은 원양어종과 저서성 어종 간 균형에 영향을 미쳐, 과거에 풍부했던 일부 어종은 점점 

희귀해졌으며 태평양대구 Gadus microcephalus 와 같은 일부 한류성 어종은 상업적으로 거의 
멸종되었다. 

또한 어획 대상이 높은 영양단계의 대형, 고가치 저서어종에서 낮은 영양단계에 위치하고 
경제적 가치도 낮은 소형 원양어종으로 바뀌었다. 101  지속적인 고강도 어획은 높은 

영양단계에서 더 큰 개체의 선택적 제거로 이어져 생물량과 평균 체장의 감소, 그리고 종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102  

1970 년 이전 황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갈치 Trichiurus 
lepturus 와 가자미였다. 이들 어족자원이 고갈되자 삼치 Scomberomorus niphonius, 참고등어 
Scomber japonicus 와 태평양청어 Clupea pallasii 가 빠르게 중심어종이 되었다. 청어는 빠르게 
고갈되었으며 현재는 멸치 Engraulis japonicus 와 까나리 Ammodytes personatus (그림 15)가 
주로 어획되고 있다.103  

 

그림 15 황해 어종 구성 변화 (Zhang 2007 의 그래프 재도식화). 

                                                

99 Ma 외. 2019b 
100 Liang 외. 2018 
101 Ma 외. 2018 
102 Xu & Jin 2005 
103 UNDP/GE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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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어류 어획량의 감소는 양식업의 급격한 확대로 이어져 자연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 년 처음으로 중국의 양식 생산량이 연안 어업 생산량을 넘어섰다.  

어업 생태계 기능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104 

과도 어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3 개국간 조정과 협력의 부재에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각국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관련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105 한국과 북한은 백령도 

및 기타 도서에서 서로 다른 국경선을 획정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2001 년 각자의 영유권과 

조업구역을 표시한 지도를 잠정 제작했지만 서로의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어선 간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2015 년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앞으로 수산업은 여러 상황과 종 구성의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멸치 Engraulis 
japonicas 는 본래 서식지에서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중국 허베이성 (河北省 
Hebei)에서는 탕샨 (唐山 Tangshan) 바다목장 사업의 일환으로 콘크리트 상자에 미생물을 
채워 넣어 만든 구조물을 발해만에 투하하고 있는데, 이는 해조류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고정해서 조개류의 성장을 촉진하고 어류를 유인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해당 사업은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탕샨해양목장실업유한공사와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의 연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5.2.2 조간대 갯벌에서의 과도 채집 

황해 3 개국의 조간대 갯벌에서는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식용 가능한 연체동물, 갯지렁이류, 
갑각류가 채집되어 왔다  (그림 16).  이러한 전통적 채집활동은 황해의 높은 생산성의 산물을 
물새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인구 압력이 증가하고 어부들이 더 공격적인 채집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갯벌에서 조개류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과 조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채취되는 종의 개체수는 감소하는 반면, 채취로 인해 도요∙물떼새 무리가 겪는 교란의 정도는 
증가하고 있다. 조개 채취업자들은 도요∙물떼새를 반갑지 않은 경쟁자로 간주한다. 
도요∙물떼새의 먹이활동과 상업적 채취를 모두 가능케 하는 미래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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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한국 갯벌에서의 전통 방식 꼬막 채취. ©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5.2.3 해산양식 및 기타 양식 

해산양식은 해수에서 시행되는 양식을 지칭한다. 2018 년 한국에서는 연체동물과 갑각류를 

포함하여 360 만 톤의 어류가 생산되었으며, 그 가치는 6 억 8689 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46%가 해산양식에서, 54%가 야생 어장에서 생산되었다. 2008 년부터 2018 년 사이 생산량은 

8% 증가한 반면 그 가치는 52% 증가했다.106 2020년 생산된 수산물은 총 94,478톤, 4,331억원 

상당으로, 조개류가 45,745 톤, 굴이 33,622 톤, 낙지가 5,923 톤을 차지했다.107  

북한에서는 최근 해파리, 해삼과 같은 수출품을 포함하여 어획업과 양식업이 증가하고 있다.108 

중국의 해산양식 생산량은 2005 년 1,384 만 톤으로 증가하여 전세계 양식 해양생물 수요의 

73.2%를 공급하고 있다. 황해 인근에서는 연못, 조간대, 조하대 모두에서 양식이 시행되고 있다. 

발해는 중국 전체 해산양식 생산량의 44%를 차지하고 조개류와 어류가 주를 이루었다. 2016 년 

연안 양식 생산량은 350 만 톤으로, 조개류(81.7%), 조류(藻類, 1.0%), 어류(2.1%), 갑각류 

(1.8%) 및 기타 품목(3.4%)이 양식되고 있다.109  

중국의 연체동물 양식은 자연적인 서식 범위를 벗어난 종의 유입과 연안 지역사회의 생물학적 

동질화를 초래했다.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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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국 양식 생산량 증가 (Xiao 외. 2017. 데이터 출처: 중국어업통계연감 1979-2015). 

양식 생물의 먹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영양분 농도가 증가하여 해양 오염과 이에 따른 해수 탁도 
및 pH 변화가 발생했고, 이는 미생물 풍부도와 용존산소 수준을 더욱 변화시켰다.  

양식/해산 양식에서는 양식 생물간 먹이 자원 경쟁도 심화된다. 이로 인해 양식 생물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성장율과 생존율은 낮아져 생산성이 감소한다.  

현재 압록강에서 시행되는 개량조개 종묘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조류가 이들 조개를 포식하지 
않는다면 개체간 밀집과 경쟁으로 인해 조개의 성장속도는 매우 느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거대한 새떼가 조개를 잡아먹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다. 

전세계 상업용 해조류의 약 3 분의 2 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지역 및 전세계 해산 양식에서 
해조류 생산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점점 성장하고 있다 (그림 17). 해조류 수확을 통해 생태계 
내 과잉 상태인 인(燐)은 제거할 수는 있지만,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과잉 질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다.111 한국은 세계에서 해조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50 종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다.112  

5.3 오염 

황해 전역에 걸친 심각한 오염은 어업, 야생동물 및 인간의 건강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오염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3.1 플라스틱 폐기물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세계적인 문제이자 점점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가장 큰 
연해인 황해의 연안생태계는 인간 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 황해 연안을 따라 지표수, 
해수층, 퇴적물 및 해양생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한 연구에 따르면113 황해 서부 전역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존재하며, 남부 지역보다 북부 지역 수주(水柱)에 미세플라스틱 양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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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한 표본에서는 1 mm 미만의 섬유와 투명한 입자가 주를 이뤘으며, 
종류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과 셀로판 등이 주로 발견되었다. 환경 속 광범위하게 
분포된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동물이 섭취하게 된다. 해당 연구는 플라스틱 소비와 환경으로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도요∙물떼새는 장거리를 이동하고 플라스틱 오염도가 높은 해안선, 연안 지역 및 하구에 
주기적으로 밀집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되어 이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Flemming 외.114 의 연구는 도요∙물떼새가 어떻게 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되는지 탐구하기 위해 
이들의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전세계 연구를 목록화하여 검토하고, 각 종의 관련 특성과 
환경을 정량화 하였다. 플라스틱 섭취에 관한 16 개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도요∙물떼새 26 개종 
1,106 개 표본 중 53%가 어떠한 형태로든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륙 이동경로를 이용한 종들보다 해양 (대양 및 연안) 지역을 통해 이동한 종의 플라스틱 오염 
발생빈도 (FO)가 훨씬 높았으며, 고지대 또는 담수 환경에서 섭식 활동을 한 종보다 바다나 
갯벌, 해변에서 섭식 활동을 한 종의 평균 플라스틱 섭취 발생빈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부리젓기식 채식행동을 한 종이 다른 형태의 채식행동을 한 종보다 플라스틱 섭취 발생빈도도 
높고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 조각을 섭취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분류학·지리학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제한된 종과 표본의 분포를 기반으로 도출되었다. 

5.3.2 부영양화와 조류대발생  

도시, 산업 및 농업 폐기물, 유출수 및 대기 침전물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은 해안 지역을 
‘비옥하게’ 하여 해로운 조류의 번식을 유발하고 황해에 산소가 부족한 ‘데드 존’을 형성한다. 
조류대발생 및 이와 관련된 용존산소 부족은 어류, 저서성 동물 및 기타 해양생물의 생존을 
어렵게 하여 관련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1970 년대부터 황해의 연평균 수온과 용존질소량은 각각 1.7○C 및 2.95 μmol L-1 증가한 반면 
용존산소량과 인, 규소는 각각 59.1, 0.1 및 4.93 μmol L-1 감소했다.115 

부영양화의 직접적인 결과로는 조간대 해조류 대발생의 증가가 있다. 지난 10 년간 
전세계적으로 해조류 대발생의 빈도와 규모는 증가했다.116  

황해의 유해 조류대발생(HAB) 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갈파래 Ulva 또는 
가시파래 Enteromorpha 의 대발생을, 적조는 와편모충류 조류의 대발생을, 갈조는 일반적으로 
갈색 해조류인 모자반 Sargassum 의 대발생을 지칭한다. 유해 조류대발생의 영향으로는 
용존산소 고갈, 해양생물과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미치는 독성물질 배출, 그리고 해조류 양식 
방해 등이 있다. 2006 년에는 적조로 인해 1,200 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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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는 적조 피해지역의 해산물 섭취에 대한 안전 경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유해 
조류대발생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부영양화와 영양소 비율 불균형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117 

2007 년부터 조류대발생은 봄철 (3-5 월)에 장쑤성 해안에서 소규모 부유 조류로 시작하여 

해류를 통해 황해 남쪽 해안을 따라 북상해 여름에는 산둥 반도 근해에 축적되었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118 연간 점유면적이 20,000 km2 를 상회하는 황해의 갈파래 대발생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녹조로 기록되었다 (그림 18).119 역대 가장 심각했던 

녹조는 2008 년 칭다오 항 주변에서 발생한 사례로, 조류대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실이 13 억 위안 ($1.8 억 달러)에 달했다.120 

 

그림 18 2007-2018 년 가시파래 Ulva prolifera 녹조 분포 및 면적 변화 (Zhang 외. 2015). 

황해의 이러한 대규모 조류대발생은 연안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연안생태계 균형을 

깨뜨리고 대기-해양 열교환에 영향을 미치며 해삼이나 조개류와 같은 양식 생물의 폐사까지 

초래한다.121 녹조 발생 후반부에는 해조류의 부패로 인해 해수질이 악화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산둥 반도 지역의 관광과 연안 양식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해조류 

대발생은 해양의 생지화학적 순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122 

황해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녹조뿐만 아니라123  갈조 현상 역시 발생한다.124  2000 년에 
최초로 보고된 갈조는 연안 수역에 피해를 주지 않고 공해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2015 년 (그림 19) 한국 신안군과 제주도에서 모자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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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갈조가 발생했는데, 이 대발생 당시 해안선 인근 3,339 ha 에서 5,180 톤, 제주도에서는 
20,000 톤의 모자반이 제거되었다. 부유하는 거대한 모자반 덩어리는 전복 가두리양식장을 
포함한 신안군의 어업에, 그리고 한국 남서쪽 해안의 방사무늬돌김과 다시마 양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2017 년에는 면적이 188 km2 에 달하는 모자반 대발생이 중국의 전통적인 방사무늬돌김 양식 
지역인 장쑤성 해상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9,000ha 이상의 양식장에서 김 성장이 
부진하여 수확이 저조하거나 전무하여 67 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125  2020 년 1 월에도 모자반 대발생이 중국의 김 양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해양생태 및 환경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황해의 갈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동중국해의 저장성에서 유입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26  

 

그림 19 2015 년 및 2017 년 모자반 북상 현상 (Qi 외. 2017). 

황색과 갈색은 부유 모자반을, 녹색은 부유 가시파래를 나타낸다. 

부유 모자반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는 모자반이 김 양식시설을 덮쳐 시설이 
파손되었으며, 이는 중국에서 모자반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5 억 위안 
(약 7,300 만 달러)으로 추산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127 

5.3.3 선박 및 관로에서 발생하는 기름 배출 

발해에는 랴오닝성 랴오허 (遼河 Liaohe) 유전, 톈진시와 허베이성, 산둥성에 걸친 셩리 (胜利 
Shengli) 유전, 발해 중부 해상의 펑라이 (蓬莱 Penglai) 유전 등 3 개의 유전이 존재한다. 셩리 
유전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하루 약 650,000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128  

                                                

125 Zhuang 외. 2021  
126 Xing 외. 2017; Zhang 외. 2019a 
127 Xing 외. 2017 
128 셩리 유전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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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채굴은 육상, 조간대 및 해상에서 이루어진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발해만 차오페이뎬 (曹妃甸 Caofeidian)과 허베이성 탕샨에서 대규모 신규 정유시설이 건설 
중이다. 발해에는 7 개소의 원유 유출 고위험 구역이 있는데, 129  그 중 하나로는 황해의 
붉은가슴도요 Calidris canutus 주요 도래지인 허베이성 난푸 (南堡 Nanpu) 남쪽 해역이 있다.  

선저폐수 배출 시에 종종 석유가 바다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위협으로는 
대형 유조선의 유출 또는 유정 인프라의 손상이 있다. 2021 년 4 월 원유 약 100 만 배럴의 
수송능력을 지닌 수에즈막스급 유조선 에이 심포니 호가 황해 칭다오 항의 정박지에서 대형 
화물선과 충돌하여 약 400 톤의 기름이 유출되었다.130 이로 인해 중국 최대 원유 수입항인 
동시에 중국 전체 가공역량의 4 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유업체들의 중심지인 산둥성 칭다오 
항의 작업이 위협받았다.  

2010 년 7 월 16 일에도 다롄 (大连 Dalian)시 신항의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유류저장고와 
연결된 원유 송유관 2 개의 파열 및 폭발로 인해 대규모 기름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송유관으로부터 약 1,500 톤의 석유가 유출되어 황해에 180 km2 에 달하는 기름띠를 만들었고, 
이는 일주일만에 430 km2 규모로 확대되었다. 7 월 21 에는 기름띠 면적이 946 km2 로 
확산되었으며 해안을 따라 90km 까지 퍼졌다. 기름이 해변으로 밀려오며 관광업이 영향을 
받았고, 일부 해변은 유출사고 이후 폐쇄되었다. 해당 사고는 또한 다롄 인근의 어업, 특히 해상 
조개류 양식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손실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은 원유에 노출되었으며, 일부는 폐사하고 다른 
동물들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았다.131 

이러한 유출 사고는 바닷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정화하는 데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3.4 독성 화학물질 (DDT, PCB 및 PAH) 

황해의 독성 화학물질의 존재는 최근 발표된 여러 논문에서 밝혀졌다.132 번식지에서 황해로 
이동하는 아비 개체군의 경우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이동하는 개체군에 비해 체내 화학물질 
수치가 높아 알래스카에서의 번식성공률이 낮다.133 

황해 생태계에 대한 위협으로 확인된 주요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유기염소계 살충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DDT)은 중국에서 여전히 흔히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2003 년까지 중국 어선의 방오 도료에는 연간 250 톤의 DDT 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134 이 도료는 해양 퇴적물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쳐 지역 어민과 소비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9 Liu 외. 2015 
130 Cang & Koh 2021 
131 Greenpeace 2010 
132 Byun 외.2013; Grung 외. 2015; Li 외. 2015; Li 외. 2021; Wang, G. 외. 2015; Wang, R. 외. 2015; Wang 외. 2016; 
Xiao 외. 2017; Zhang 외. 2020 
133 Schmutz 외. 2009; McCloskey 외. 2018 
134 UND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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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에 배 도장용으로의 사용은 중단되었지만 농업에는 여전히 DDT 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물체와 퇴적물에 오랫동안 잔류한다. 지방에 용해되는 특성으로 인해 DDT 는 
물새, 특히 이동 전 지방을 저장하는 붉은가슴도요와 같이 연체동물을 먹이로 삼는 
물새에 축적되어 영향을 줄 수 있다.  

DDT 및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의 경우 환경위험평가에 있어 가장 연관성이 
높은 매트릭스는 생물상이다. 발해와 황해 관련 연구 결과의 대다수가 생물상 내 
DDT 농도를 ‘매우 나쁨’으로 분류해 놓았다. HCH 는 생물상 위험은 훨씬 낮아, 대다수의 
경우 생물상 내 HCH 수준은 1 급 또는 2 급 (배후 또는 양호)으로 분류될 수 있다.135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는 일반적으로 화석연료와 바이오매스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형성되는 흔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군이다.136 PAH 는 수용성과 휘발성이 낮고 
지속성이 높아 수계 내 PAH 는 퇴적물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서성 생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137  

이러한 화학물질은 석탄 연소, 차량의 배출 및 코크스 생산 등을 통해 황해 생태계에 
축적된다. PAH 는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축적될 수 있으며, 인간이 PAH 에 노출되면 암 
및 기타 건강에의 부정적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138 Ma 외. (2001)는 발해와 황해 조간대 
퇴적물 PAH 분포를 보고하였다. 

 중금속은 발해의 심각한 오염물질이다.139 해당 지역 13 개 연안도시가 황해로 배출하는 
수은, 카드뮴, 납, 비소의 양은 연간 각각 30 톤, 400 톤, 1,400 톤 및 2,000 톤으로 
추산된다.140  

 무기질소와 인, 석유 및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어족자원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져 
이동성 도요∙물떼새와 인간의 식량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다.141 

 항생제 역시 먹이사슬 상하위의 동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이다. 육상 
축산업, 도시 폐수, 양식 시설 등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황해 생태계로 
유입된다.142 

5.4 침입외래종 

어류, 연체동물, 해조류, 갑각류, 해초류 등 여러 외래 해양종이 양식143 또는 갯벌 안정화 등 
여러 목적 하에 중국의 해양생태계에 의도적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선박 평형수나 
양식장으로부터 외래종이 탈출하는 등 여러 경로로부터의 우발적 유입도 발생한다.144 

                                                

135 Grung 외. 2015 
136 Arias 외. 2010 
137 Liu 외. 2013 
138 Grung 외. 2015 
139 Yu 외. 2022 
140 Liang 외. 2018 
141 Tang 외. 2015 
142 Chen & Zhou 2014 ; Du 외. 2017, 2019 ; Han 외. 2021 ; Lu 외. 2019 ; Na 외. 2013 ; Shi 외.2014 ; Xie 외. 2019 ; 
Zhang 외. 2013a, 2013b  
143 Lin 외. 2015 
144 Liang & Wang 2001; Zhao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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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외래 수생 생물은 중국에 심각한 생태적 및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45 외래 해양생물은 황해에 가장 많았으며 (86 종), 발해 (72 종), 동중국해 (57 종), 
남중국해 (36 종)가 그 뒤를 이었다. 총 93 종의 외래 해양생물이 중국의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에 유입된 모든 외래 해양생물종 중 약 3 분의 1 이 야생 
군집을 형성하였다.146 

외래종은 다양한 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궁쥐가 슴새의 알을 포식하고, 가시로 
뒤덮인 식물인 쇠무릎이 창궐하여 바다제비의 둥지를 막아 버려 바다제비 성체와 유조를 
가두는 등 황해 생태계의 몇몇 섬에서 침입외래종이 번식하는 바닷새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147 

5.4.1 갯끈풀속 

황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침입종 피해 사례는 외래침입종인 갯끈풀 Spartina 
alterniflora 이다. 1980 년대 장쑤성, 푸젠성 및 항저우만을 통해 유입된 이 식물은 여러 지역을 
점령했으며 현재 장쑤성 해안 전역, 상하이의 양쯔강 하구, 그리고 산둥성, 톈진 및 허베이성의 
발해만까지 널리 퍼져 2014 년 기준 77,892 ha 를 점유하고 있다.148 갯끈풀이 창궐한 곳은 
대형저서생물 군집의 분포 패턴이 바뀌었고 토지피복 형성 과정이 가속화되었으며 물새와 그 
먹이 사이에 높이 2 미터에 달하는 ‘녹색 장벽’ 이 형성되기도 했다.149  

Wang (1983)은 당시 장쑤성 북쪽 해안의 나문재속으로 구성된 갯벌의 폭이 4–5 km 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1993 년에도 옌청 (盐城 Yancheng) 외곽의 방조제 외부에도 폭 약 1km 의 
나문재속 갯벌이 식생이 없는 갯벌까지 이어졌다.150 현재 나문재속 갯벌은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수 km 의 갯끈풀 식생으로 인해 갯벌과 분리되어 있다.151  

1980 년대부터 2000 년대 사이 충밍 둥탄의 습지 서식지와 물새 군집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조간대 습지의 11%가 순소실 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갯끈풀 식생의 확장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과 양식장 등 인공 서식지 면적은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세모고랭이 Scirpus 
mariqueter 와 갈대 Phragmites australis 습지 등 자연 서식지는 65% 이상 감소했지만, 
외래종인 갯끈풀은 식생이 있는 조간대 지역의 30%까지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의 충밍 둥탄 국가급 자연보호구에서는 대규모 갯끈풀 퇴치사업을 시행하여 25 km2 에 
달하는 갯끈풀 습지를 방조제로 덮고 예초와 잠수처리를 통해 갯끈풀을 사멸처리했다. 그러나 
퇴적물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갯벌을 다시 조성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지역은 무감조 비수습지로 
관리되고 있다. 선택성 제초제 할록시포프-R-메틸을 사용한 실험의 결과 갯끈풀의 손실률은 

                                                

145 Lin 외. 2005; Xu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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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Zhang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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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면 동식물에 대한 큰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다.152 비선택적 
제초제인 이마자피르를 활용한 현장 실험 역시 성공적이었다. 153  현재 충밍 둥탄 및 기타 
지역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조간대 습지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다.  

도요∙물떼새 및 기타 물새가 갯벌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남아 있는 갯벌, 특히 북한의 
갯끈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해에서의 갯끈풀 퇴치는 제초제 지상 살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쑤성의 경우 피해면적이 넓어 항공 살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장쑤성에서 시행되는 매립 사업을 통해 방조제가 갯끈풀이 생존 가능한 수심을 
넘어선 곳으로 확장되면서 연안 지역의 갯끈풀은 퇴치되었다. 

2023 년 2 월 중국은 2025 년까지 갯끈풀의 90%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갯끈풀 방제 
특별실행계획 (2022-2025)을 개시하였다. 모든 해안 지역 성에서는 2023 년 2 월 28 일까지 
국가임업초원국에 갯끈풀 퇴치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며154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세계해안포럼 
과학증거 태스크팀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갯끈풀 관리의 다양한 
방법에 관한 전 세계적인 문헌 검토를 실시했다.155 

한국은 2016 년 갯끈풀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했다. 갯끈풀은 
아직 한반도에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발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156 북한과의 국경 근처인 
강화도 일부 지역에 유입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갯끈풀 제거 사업을 통해 확산을 억제하고 있고 
지역 주민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통제 대책은 물리적 제거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제초제는 해조류 수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거부되었다.  

5.4.2 황해 생태계 유입 외래어종 

황해 생태계에는 26 종의 목록화된 어류 외에도 여러 갑각류, 연체동물 및 양식 해조류 등 여러 
해양 생물종이 유입되었다. 157  뱀장어 (유럽뱀장어 Anguilla anguilla 및 아메리카뱀장어 
Anguilla rostrata), 점박이바다송어 Cynoscion nebulosus, 점성어 Sciaenops ocellatus, 
미국전어 Alosa sapidissima 등의 어종은 경제적 이익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외 많은 
유입종은 기존 생물상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기존 군집 (전복 등)의 유전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질병이나 기생충을 유입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한 예로 유럽과 미국의 가자미에서 종종 발견되는 임파낭종병 Lymphocystis 바이러스 (LCV)가 
있다. 중국에 가자미가 유입된 이후, 이 병원체는 중국 산둥성의 주요 양식지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어 자연산 가자미의 60% 이상을 폐사시켰다.158 

                                                

152 Zhao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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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Gan 2023  
155 Reynolds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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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양환경공단 (KOEM)은 어망에 걸릴 경우 어업에 피해를 주는 보름달물해파리 Aurelia 
aurita 의 대량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2013 년부터 유생 폴립 제거를 실시해 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 범위가 일본 연안에서 황해로 확대된 토착종이다. 

5.5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그 영향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황해 생태계의 건강상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PCC)가 최근 기후변화와 미래 시나리오에 관한 가장 높은 
우려를 담아 발표한 검토에 따르면 해수면 높이, 해양 pH, 표층 및 심층 수온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159 기상이변 심각도와 빈도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온도 상승 여부는 지구촌 대기중 CO2 농도 저감 조치의 시행에 달려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1 세기 말 해수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3°C 정도, 최악의 경우에는 5°C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해 해수온도는 여러 해양진동 (북극진동, 태평양 순년진동 및 시베리아 고기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거나 추울 수는 있지만, 황해의 표층 수온은 한 세기에 걸친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했다 (그림 ). 황해의 표층 수온은 1 세기당 1.2°C 상승해 왔으며, 이는 전세계 
평균 대비 두 배 빠른 속도이다. 해수 온도 상승은 겨울에 더욱 두드러진다.160 

 

그림 20 20 세기 황해 해표면 수온 변화; 삽입지도 내 음영 표시 구역의 경우 계절별 패턴 별도 
표시 (Han & Le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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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부터 한반도 인근의 주기적인 여름 해양 열파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양식장에서의 집단 폐사를 유발한다.161 비정상적으로 수온이 낮은 기간 

역시 기록된 바 있다. 

황해의 표층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산성화는 유해 조류대발생 증가, 난류 어종의 북향 

분포 등 영양구조 및 종 균형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한 예로 중국에서 

시행된 모형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중요한 어종인 멸치가 향후 30 년간 북상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예측했다.162 

5.5.1 폭풍 활동 

폭풍으로 인한 황해의 해일은 주로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한다. 열대성 

폭풍 해일은 종종 인구밀도가 높은 황해 남부 지역을 황폐화시키며 지난 수십년 동안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163  2000 년부터 2015 년까지 총 17 차례의 폭풍이 

장쑤성과 상하이를, 16 차례의 폭풍이 산둥과 랴오둥 반도를 강타했다.164 2015 년 폭풍으로 

인한 산둥성과 장쑤성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각각 4.4 억 위안 (6,900 만 달러), 5.8 억 위안 

(9,100 만 달러)에 달했다.  

태풍은 야생동물과 식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며 갯벌의 침식을 유발하지만, 조간대 

서식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0 년에 한두 차례의 태풍은 갯벌 상층의 10-30cm 

정도의 침식을 유발하여 상당한 양의 퇴적물 재분배와 연안의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다.165 이는 퇴적 체계와 관련 서식지 전반의 건강상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66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태풍의 연간 발생빈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그 공간적 패턴 역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근처의 기온 및 표층 해수온도의 상승과 궤를 같이 한다.  

5.5.2 해수 pH 

대기 중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빗물에 용해된 CO2 는 해양의 산성화를 유발한다. 이는 많은 

조간대 및 해양생물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칼슘 농도가 연체동물의 껍데기 형성 및 

기타 생물 구조에 중요하기 때문에 황해 생태계의 건강상태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해수 산성도의 증가로 인한 여러 변화가 이미 기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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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해수면 

전세계 해수면 높이는 21 세기 말까지 약 0.5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2100 년까지 1m 이상 상승이 예상된다.167  

수치표면모형 (DEM)을 활용한 시나리오별 해수위 상승 예측 시 중국은 전세계 극한연안수위 
(ECWL) 상승분의 15–28%를 차지하며, CoastalDEM 활용 시 중국에 대한 절대 예측치는 셔틀 
레이더 지형조사를 활용한 모델링에 비해 약 세 배 증가한다.  

K14/RCP4.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 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중국에서는 현재 총 4,300 만 
(2,900 만-6,400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 해수면 (MHHW) 아래 위치하게 될 것이다. 
남극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K17/RCP 4.5)에는 인구 5,700 만 (3,000 만 – 1 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땅이 해수면 아래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선 대비, 평균 
노출 인구 증가량은 각각 2,000 만 (600–4,100 만)명과 3,400 만 (700–7,700 만)명이다. 

황해의 해수면 상승과 침강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상대적 해수면 상승치는 해수면 상승 
단독으로 발생했을 때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100 년에는 1m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특히 중국 장쑤성을 비롯해 매우 넓은 면적의 해안 평야가 홍수에 점점 더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168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퇴적물 고결과 담수 채수 및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침강은 지역 내 해수면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악화시키고 황해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는 광범위한 해안 인프라의 피해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169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자연적인 구조지질학적 운동과 지하수 및 원유 채굴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침강 현상 및 대형 건축물의 건설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중국 
동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100 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2080 년 기준 발해만 인근 5,000 km2 와 양쯔강 삼각주-장쑤성 지역 
인근 64,100 km2 가 침수되는 등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170 

다양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황해 갯벌의 면적을 예측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 
모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지구적 규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수면 상승 속도에 맞춰 
연안습지가 후퇴할 수 있는 공간 가용성이 향후 조간대 습지 면적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171 이러한 ‘수용 공간’은 습지가 과거 육지였던 지역에서 퇴적물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수면 상승이 조간대 습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황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해안선 중 한 곳으로, 해수면 상승 시 갯벌 생태계가 
버틸 수 있는 수용 공간이 있는 지역은 거의 없다. 퇴적물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 갯벌의 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연안 매립지의 바다 쪽 끝에 갯벌이 형성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원격 감지를 통한 관찰 결과에 따르면 갯벌습지의 증가량보다는 소실량이 항상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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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록 일부 시뮬레이션에서는 지구 일부 지역에서 갯벌습지의 증가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황해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광범위한 갯벌 습지가 침수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안 인프라가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다. 자연적 해안 방호력의 감소로 
폭풍 해일의 위험이 더 커짐에 따라, 황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은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해안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조제를 건설한다 해도 해수면 상승이 갯벌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뿐이다.  

따라서 향후 해안 계획 수립 시에는 연안 갯벌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해안 방호력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예로 와덴해의 방법론을 따르는 서천 갯벌과 같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관리된 정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5.6 인수공통감염병 및 기타 위협 

집약적 가금류 농장이 야생 조류의 이동경로에 인접해 있을 경우 가금류와 야생 조류간 
양방향적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172 이러한 가금류 농장은 황해 3 개국뿐만 아니라 EAAF 
전역에 산재해 있다. 황해 지역에서는 여러 계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HPAI)이 지속적으로 
발병해 왔으며173 이는 가금류와 저어새 등 주요 철새 개체군174 뿐만 아니라 경제와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AAF 내 도요∙물떼새의 HPAI 노출에 관한 증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175 최근에는 유럽에서 
붉은가슴도요 등 도요∙물떼새의 대량 폐사 사태가 있었다.176 최근의 사례로는 2021 년 말 
이스라엘의 훌라 레이크 보호구역 월동지에서 두루미 Grus grus 5,200 마리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있으며,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농민은 가금류 500,000 여 마리를 
살처분해야 했다. 177  야생 조류의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병 관련 데이터는 각 당국에 의해 
수집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조류 보툴리즘은 전세계 철새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으로 수백만 마리의 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2-2003 년 대만에서 발병한 조류 보툴리즘은 전세계 저어새 개체수의 7% 
이상의 폐사로 이어졌다.178 한국의 C 종 보툴리즘의 최초 창궐사례는 2007 년 10 월 한강의 
지류인 탄천에서 발생했으며, 2008 년 10 월에는 인천 남동유수지에서 약 2,000 마리의 조류 
(대부분 오리, 특히 흰뺨검둥오리와 일부 저어새 개체)가 C 종 보툴리즘으로 폐사하였다. 
이후에도 남동유수지에서는 창궐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179 

황해 생태계에는 조류 전염병뿐만 아니라 야생 어획업이나 해산양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수생 질병이 존재하며, 비위생적인 방식의 해산양식은 이러한 질병의 확산을 유발할 

                                                

172 Muzaffar 외. 2010; Prosser 외. 2013 
173 Melville & Shortridge 2006 
174 FAO 2022 
175 Wille 외. 2019 
176 EFSA 외. 2021 
177 Associated Press 2021 
178 Yu 2003 
179 Son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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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0 년간 황해의 태풍, 오염과 질병의 영향을 요약한 연구에 따르면 발해에서 지정된 
재난구역의 35.1%, 황해 재난구역의 44.6%가 질병 창궐에 의한 것이었다 (그림 ).180 

 
그림 21 2008-2018 년 (a) 발해와 (b) 황해의 태풍, 질병 및 오염 사건 영향 면적 및 (c) 발해와 

(d) 황해의 각 재해별 영향 면적 비율. (Zhang 외. 2022). 

6 핵심 종의 동향 

상자글 5 종의 동향 

● 황해는 개체수 (연간 5 천만 마리), 종 다양성 (33 종), 종의 수 및 이동경로를 
활용하는 위기종의 비율 (그림 ) 측면에서 전세계에서 도요∙물떼새에게 가장 
중요한 중간기착지 및 병목지역이다. 대부분 주요 종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다. 

● 과도한 어획으로 3 개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 어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어민들은 
가치가 덜한 어종의 어획으로 전환하고 있다. 어획량의 총 가치는 2000 년에 
2,225 억 위안 (300 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  

● 해양 포유류와 거북의 개체수는 여전히 적지만 최근의 보전 관련 노력을 통해 
점박이물범의 수는 증가했다.  

                                                

180 Zhang 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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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내 주요 종의 개체수 추세를 모니터링하는 것 객관적인 상황 분석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여러 분류군 중 가장 우수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조류와 

어류 어획량이다.  

6.1 조류 

황해 지역 내 조류와 그 보전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아 상당한 정보 격차가 존재한다. 황해에 서식하는 종에 관한 전세계 개체수 추정치181 나 

EAAFP 의 이동성 물새 개체수 추정치182 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알려진 물새 번식지에 관한 일부 추정치가 있으나, 황해 내 대부분 지역의 조류 종 

개체수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번식 조류 

바닷새 및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에 있어 황해의 북한 쪽 근해에 위치한 섬 (대감도 및 

소감도)의 중요성은 수십년 전 바닷새 보호구 5 개소의 지정을 통해 인식되기 시작했다.  

바닷새 군락에 관한 한국의 현대적 연구는 1970 년에 시작되었으며, 한국 최초의 바닷새 번식 

군락은 1982 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류의 잠재적 번식지로 

예상되는 대다수 섬은 조사된 바 없으며, 황해 도서에서 주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나 

섬개개비 Helopsaltes pleskei 등 보전이 필요한 종에 관한 현장조사 기반 최신 개체수 추정치 

역시 황해 내 또는 EAAF 상 어디에서든 부재한 상태이다.  

황해안에서 번식하는 일부 조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관련 기록 역시 부족하다. 예를 

들어,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나 저어새는 바위섬에 둥지를 치는 종이며, 저어새의 경우 

갯벌에서 섭식 활동을 하는 가교종이다.  

                                                

181 www.datazone.birdlife.org 
182 Mundkur & Langendoe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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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동경로별 멸종위기 및 준위협 물새종의 비율 (MacKinnon 외. 2012) 

비번식 조류 

황해 지역의 주요 서식지 중 현재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된 곳은 갯벌과 인접 배후지이다. 
체계적인 황해안 조류 조사는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 초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183 이후 
중국184 과 한국에서 범위와 강도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에는 북한 내 주요 
지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185  

황해의 철새 병목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는 EAAF 북쪽 끝에 위치한 번식지의 개체수 데이터 및 
남쪽의 비번식 개체수를 활용하거나, 표식 후 재관찰186 기법을 활용하여 보강한 후 EAAFP 
워킹그룹과 태스크포스에 의해 편집 및 분석될 수 있다 (알락꼬리마도요, 넓적꼬리도요 및 
저어새 등 포함).  

최근 국제습지연합은 EAAFP 의 모든 이동성 물새종에 대한 개체수 검토를 완료했지만, 
데이터는 아직도 파편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십 년 전의 것이다.187  

2012 년의 상황분석에서는 갯벌에 의존하는 여러 종의 급격한 개체수 감소가 강조되었다.188 
황해, 특히 조간대에 위치한 서식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3 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의 개체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189  

                                                

183 Moores 외. 2001; Barter 2002 
184 Bai 외.2015; Choi 외. 2020a 
185 Riegen 외. 2016a; 2016b; 2018a; 2018b; 2020 
186 Green 외. 2021 
187 Mundkur & Langendoen 2022 
188 MacKinnon 외. 2012 
189 Piersma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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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갯벌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도요∙물떼새의 개체수는 의존도가 낮은 분류군의 
개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 190  황해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군집도를 보이며 출현하는 갯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세계적 멸종위기 및 준위협종 
27 종 중 22 종의 개체수가 감소세에 있다.191 

 

그림 23 황해 갯벌을 장거리 이동을 위한 중간기착지로 활용하는 도요∙물떼새 10 개 종. 전체 
개체수 대비 황해 내 개체수의 비율, 황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 (Studds 외. 

2017) 

(a) 큰뒷부리도요 menzbieri 아종 (b) 알락꼬리마도요 (c) 붉은갯도요 (d) 붉은어깨도요 (e) 
붉은가슴도요 (f) 왕눈물떼새 (g) 큰뒷부리도요 baueri 아종 (h) 뒷부리도요 (i) 좀도요 및 (j) 
노랑발도요. 총 풍부도 추정치는 국제적 중요 지역을 포함한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개체수의 
베이지안 N-혼합 모형을 활용한 사후평균이다. 선은 각 연도의 사후평균 풍부도 추정치를, 적색 
선은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을 나타내며 회색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낸다.  

부록 1 에는 개체수가 감소 중인 종과 멸종위기종 조류의 표가 수록되어 있다. 

여러 도요∙물떼새 종의 개체수 감소 속도는 연안 서식지 소실 속도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이는 
서식지 소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도요∙물떼새 개체수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6.2 어류  

                                                

190 Studds 외. 2017 
191 Studds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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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에서는 총 276 종의 어류가 기록되었으며,192 상업어종 100 종 중 66%가 저서 어류 (바닥에 
서식), 18%가 원양 어류 (수주에서 헤엄), 7%가 두족류 (문어, 오징어)이며, 7%는 갑각류 (새우, 
게)이고, 45%는 난류성 어종, 46%가 난대성 어종, 9%가 한대성 어종이다. 발해에서는 총 
109 종의 어류가 기록되었다. 황해 어류 군집 관련 정보의 주요 출처는 어획물 데이터이다. 
어류의 풍부도와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감소세가 기록되었으며 현재 일부 종은 상업적으로 
멸종된 것으로 간주된다. 황해의 어업에 대해서는 5.2 장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6.3  해양 포유류 

역사적으로 황해와 발해에는 여름과 겨울을 나는 참고래 Balaenoptera physalus 와 귀신고래 
Eschrichtius robustus 가 풍부하게 서식해 왔다. 그러나 일본의 상업포경193, 그리고 일본의 
지원을 통한 소련의 불법적 대규모 포경행위194 로 황해 고래 개체수는 심각하게 감소했다. 
최근에는 단 14 종의 고래목 동물 (밍크고래 Balaenoptera acutirostrata, 범고래 Orcinus orca, 
흑범고래 Pseudorca crassidens 및 상괭이)과 물범류 4 개 종이 황해 수역에 정기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개체수는 매우 적다.195  

점박이물범은 황해에서 번성하며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 포유류다. 황해의 점박이물범은 
랴오둥만 (遼東灣 Liaodong Bay)에서 번식하며 일부는 한국 국경 내측의 인천 옹진군이나 
남쪽으로는 가로림만으로 이동한다. 북한의 해주, 초도 및 청천강 하구 역시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황해의 점박이물범 개체수는 1940 년대 8,000 마리에서 2007 년 
890 마리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부분 사냥으로 인한 것이며, 최근까지도 종종 
어망에 갇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점박이물범은 이제 황해 내 해양 포유류 보전활동의 주요 
대상이다.  

1992 년 중국은 다롄시에 점박이물범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지정했으며, 이 곳을 포함한 
황해에서의 보전 노력으로 개체수가 증가하여 2015 년에는 2,000 여 마리의 개체수가 
기록되었다. 중국 정부당국은 최근 구조하거나 인공적으로 사육한 물범에 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황해에 방류하였다.  
 
한국의 주요 점박이물범 보호구역으로는 백령도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2016 년 지정)이 
있다. 한국의 정부당국과 비정부기구는 조개류 유생 살포를 통한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 지역 주민과의 야생동물 관련 갈등의 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당국은 최근 
물범바위에 밀집한 300 여마리의 물범을 위해 인공쉼터를 조성하였다 (그림 2). 

중국에서 보호 대상 해양 포유류의 포획, 도살 및 판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연안 수역과 
양쯔강에서의 광범위한 어업 활동으로 인해 부수적 혼획이 발생하여 물범과 상괭이가 

                                                

192 WWF 2006a 
193 Weller 외. 2002 
194 Berzin 외. 2008 
195 WWF 200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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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염으로 인해 해양 포유류의 번식 장애와 면역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수생 포유류인 수달 Lutra lutra 역시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구에 드물게 출현한다. 해안 
개발로 인한 개체군의 파편화는 한국의 수달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견된다.  

 
그림 24 한국 물범 인공쉼터 © Park Jeong Woon 2019 

6.4 무척추동물 

오염된 서식지에서도 번성하는 쇄방사늑조개류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황해에 서식하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오징어, 조개류 및 갑각류 등 대부분의 무척추동물의 개체수는 계속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96  

쇄방사늑조개 Potamocorbula laevis 의 개체수는 중국 단둥항 인근 압록강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197 톈진 인근의 난푸에서는 이를 포식하는 새우의 남획으로 인해 높은 개체밀도를 
자랑한다. 198  전반적으로 무척추동물의 상대적 비율은 증가했지만, 발해의 생물량 밀도는 
1982 년부터 2015 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다.199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종자를 도입한 
결과,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종이 우점종으로 변화하고 있다.200 하천 직선화 및 댐 건설 역시 
하구 저서생물의 다양성과 풍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고기의 아종 Branchtotoma belcheri 등 몇몇 고유 무척추동물은 최근 준위협종으로 
분류되었으며,201 이와 유사하게 황해 북쪽에 서식하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1979 년 
어획량 40,000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종이었던 대하 Fenneropenaeus chinensis는 남획으로 
인해 2005 년 위기종으로 분류되었다.202 

                                                

196 Murray 외. 2015 
197 Zhang 외. 2018 
198 Yang 외. 2016 
199 Wu 외. 2019 
200 Peng 외. 2021 
201 UNDP/GEF 2007 
202 Li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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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북부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1959 년과 2011 년의 플랑크톤 구조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1959 년에 황해 남쪽에 분포하던 난류성 종인 Sagitta enflata 와 Doliolum denticatum 은 
현재 황해 북부에 분포하며 우점종이 되었다.203  

사례연구 2 압록강 하구 국가급 자연보호구 

압록강 하구 자연보호구로 1987 년 수립되어 1997 년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승격했으며 
면적은 108,057 ha 에 달한다. 해당 자연보호구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역할을 하는 압록강 
하구의 서쪽에 위치한다. 자연보호구는 해안을 따라 70km 에 걸쳐 있으며, 폭 2-6km 의 
갯벌 25,000ha 이상을 포함한다.  
 
물새에 대한 해당 지역의 중요성은 1999 년 204  (뉴질랜드 소재의)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보호 트러스트가 철새의 북상 이동에 대한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확인되었으며,205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는 중국 연안물새총조사가 이어가고 있다.206,207 도요∙물떼새 섭식 
생태와 저서성 생물에 관한 생태 연구는 2010 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황해에서 
가장 상세한 장기 조사자료를 제공한다.  
압록강은 도요∙물떼새 250,000 여 마리의 북상 이동을 지원하며, 도요∙물떼새 17 개 종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208  2006 년 새만금 서식지의 훼손 이후 압록강은 
큰뒷부리도요와 붉은어깨도요에게 EAAF 상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209 

                                                

203 Zou 외. 2013 
204 Barter 외. 2000 
205 Riegen 외. 2014 
206 Bai 외. 2015  
207 Choi 외. 2020a 
208 Bai 외. 2015 
209 Choi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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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 년 210  조사된 큰뒷부리도요와 붉은어깨도요의 주요 식량은 소형 조개류인 
쇄방사늑조개로, 그 서식밀도는 1000/m2 이상이었다.211 그러나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 
쇄방사늑조개 개체수가 급락하여 큰뒷부리도요는 복족류인 황해비단고둥 등 다른 종을 
식량으로 삼아야 했다. 212  고둥의 딱딱한 패각 때문에 큰뒷부리도요는 모래주머니의 
크기를 키워야 했고 패각을 배설물과 함께 배출하는 대신 토해내느라 먹이 섭취율이 
감소하였다.213 

쇄방사늑조개의 소실로 인해 큰뒷부리도요(-60%)와 붉은어깨도요 (-25%)의 개체수는 
크게 감소했다.  

큰뒷부리도요의 이동전략도 변화했다. baueri 아종 개체군 (알래스카에서 번식, 중국에서 
월동, 뉴질랜드로 이동) 은 뉴질랜드를 더 이른 시점에  떠나 황해에 더 오랜 기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는 알래스카 번식지로 이동하기 전 더 오래 보급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14 또한, baueri 아종보다 압록강에 몇 주 늦게 도착하는 menzbieri 아종 개체군 
(시베리아에서 번식, 동남아에서 월동, 호주로 이동)의 수가 95% 감소한 것은215 baueri 

                                                

210 Choi 외. 2017 
211 Choi 외. 2014 
212 Zhang 외. 2019b 
213 Zhang 외. 2019c 
214 Conklin 외. 2021 
215 Zhang 외. 2018 

그림 25 압록강 자연보호구의 식생형. © 세계유산 2 단계 등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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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종이 대부분의 식량을 소비해 이후 도착할 철새를 위한 먹이를 거의 남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쇄방사늑조개의 실종은 2010 년 시작된 단둥 (丹東 Dandong)항의 급격한 개발과 
맞물렸는데, 당시 선박 항로를 -8m 에서 -16m 로 준설하고 압록강 하구에 10km 에 달하는 
접안시설이 건설되었다. (단둥항은 중국에서 유일한 민관협력항만이었지만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해 몰락하여 2017 년 파산 선언하였으며 국영기업에 인수되었다.) 

2015 년이 되자 항구는 바다 방향으로 10km 까지 확장되어 담수의 연안 배출을 방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염도의 변화가 압록강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쇄방사늑조개의 소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호구의 ‘핵심’ 지역을 포함한 조간대의 토지 사용권한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으며, 가리맛조개 Sinonovacula constricta 나 개량조개 Mactra veneriformis 등의 
연체동물 양식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먹이 자원 부족으로 도요∙물떼새와 어민간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갯벌에 방류된 다량의 개량조개 유생을 조류가 섭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압록강의 상황은 황해의 여러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자연산 및 관리되는 조개류 자원과 도요∙물떼새의 섭식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어민과 환경보호론자들이 건강한 갯벌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2018 년 3, 4 월 시행된 조사를 통해 붉은어깨도요의 연체동물 식량 자원량이 매우 적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는 이전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단둥의 행복한 헌신적 자원봉사자 Dandong Happy Dedicated Volunteers’라는 이름의 
지역단체는 붉은어깨도요가 북극 번식지로 이동하기 전에 충분한 지방을 저장할 수 있도록 
보충먹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주도했다. 이들은 100 톤 이상의 쇄방사늑조개를 
발해만의 한 지역에서, 그곳 도요∙물떼새 섭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다속에서 (sub-
tidally) 수확하였다. 수확한 조개는 새들이 썰물 때 손쉽게 발견해 먹을 수 있도록 대조 시 
어선을 이용해 갯벌에 살포하였다 (그림 ). 이 사업을 통해 4 ha 규모의 획지에서 
붉은어깨도요 13,000 마리 이상이 관측되었다. 조류의 식량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개입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216 

                                                

216 Zhang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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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 쇄방사늑조개 Potamocorbula laevis (b) 만조 중 어선을 활용한 

쇄방사늑조개 살포 (출처: Shoudong Zhang). 
 
압록강의 교훈 
연안개발사업은 매립이라는 즉각적인 영향을 넘어, 연안 퇴적물과 유량 또는 물새의 
식량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량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조류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황해 
전반의 광범위한 서식지 소실로 이는 더 이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체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조류는 다른 먹이의 섭취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해지면 폐사할 
것이다. 큰뒷부리도요 baueri 와 menzbieri 아종의 생존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217,218,219 
폐사율은 증가하고 있다.  
 
압록강의 상황은 한국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결과와 유사하다. 새만금에서도 대규모 
조간대 지역이 직접적으로  훼손되어 붉은어깨도요를 포함한 여러 도요∙물떼새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220  붉은가슴도요와 같이 붉은어깨도요는 연체동물 섭식특화종으로, 
섭식일반종에 비해 대체 먹이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 사례는 경유하는 철새 개체군의 긴급한 먹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로 인공적 
먹이 공급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필요한 먹이자원을 
야생의 다른 장소에서 채집하였지만, 양식을 통해 먹이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방책은 일부 종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리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5 기타 관심종 

한국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5 종의 바다거북이 발견되며 종종 황해로 유입되기도 한다. 대부분 

발견되는 종은 붉은바다거북 Caretta caretta 과 푸른바다거북 Chelonia mydas 이며, 

올리브각시바다거북 Lepidochelys olivacea, 매부리바다거북 Eretmochelys imbricate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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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Murray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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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거북 Dermochelys coriacea 은 훨씬 희귀하다.221 구조된 바다거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붉은바다거북의 주요 식량은 유령해파리 Cyanea nozakii 와 꽃게 Portunus 

trituberculatus 였으며, 푸른바다거북의 경우 다시마가 가장 흔한 식량이었다.  

장쑤성의 갈대밭과 습지에 서식 중인 멸종 우려 육상 포유류로는 외국으로부터 재유입되어 

번성하고 있는 사불상 Elaphurus davidianus 과 고유종인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가 있다.  
 

7 황해 조간대 생태계의 보호, 보전 관리 및 복원 관련 최근 개선사항  

상자글 6 2012 년 이후 정책 및 거버넌스 변경사항 

3 개국 모두에서 거버넌스 및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다: 

● 중국과 한국은 연안 매립에 대해 중단을 선언했지만 일부 매립활동은 아직 진행 

중이며 특히 중단선언을 하지 않은 북한에서는 매립활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 2014 년 북한은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EIA) 법을 개정하여 

모든 해양 및 연안 개발의 평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 중국은 해양생태 레드라인을 포함한 생태 레드라인 정책 적용을 시작하였다. 

● 2017 년 중국 농업농촌부는 ‘양식수역간석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과 북한의 연안보호구역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50,000 ha 이상) 

중국에서는 구역 경계 재획정으로 인해 그 면적이 약 100,000 ha 감소하였다. 

●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중국 (188,643 ha 및 완충구역 80,056 ha)과 한국 

(128,411 ha 및 완충구역 74,592 ha)의 연속 세계유산 1 단계를 성공적으로 

등재했으며, 2 단계 등재신청이 진행 중이다. 

● 북한에서 주요 서식지에 대한 연구, 모니터링 및 식별에 대한 진전이 있었으며 

전담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 3 개국 모두에서 조간대 습지 보전에 관한 인식과 대중의 지지가 크게 증가했다. 

● 중요한 지역 단위 보전사업이 시행되었다 (예.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ADB, EAAFP.) 

● 다수의 조정 기관이 설립되거나 강화되었다 (IUCN 산하 황해 워킹그룹, EAAFP 

황해생태지역태스크포스). 

 

7.1 연안 거버넌스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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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국제적 정책 및 거버넌스 

2012 년 IUCN 상황분석222 출간 이후 2012 년과 2016 년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IUCN 

결의안 5.028 호와 6.026 호223 가 채택됨으로써 황해 지역 조간대의 중요성과 보호 시급성이 

강조되었다.  

이 두 결의안은 황해 워킹그룹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2017 년 12 월 중국 장쑤성 옌청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의 부대회의에서 3 개국의 참가자는 황해생태지역의 월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황해 조간대 및 관련 연안습지의 보전에 관한 합동 워킹그룹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워킹그룹은 IUCN, EAAFP 와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RRC-EA)가 주관하고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가 지원하며, 한국, 중국, 북한의 조간대 습지의 보호,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공동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2017 년 첫번째 회의 이후 옌청에서는 매년 황해와 발해에 초점을 두고 유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안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심포지엄의 결과로 2017 년 옌청 선언 (Y17), 

2018 년 심포지엄 종료선언문 (Y18), 2019 옌청 합의문 (Y19) 및 2020 년 결과 선언문 (Y20) 

(부록 8) 등이 발표되었으며, 모두 본 상황분석 8 장에 반영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세계해안포럼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회의는 2023 년 하반기에 

옌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2012 년 및 2016 년 IUCN 결의안 및 2020 년의 후속 결의안의 

직접적 결과물로,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CMS)의 2017 년 결의안224, 2018 년 람사르협약 

결의안225 및 2018 년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을 따른다 (CBD)226. 세계해안포럼의 설립목적은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여러 약속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과 중국, 북한의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UNDP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월경성진단분석 227  은 작성이 완료되어 한국과 중국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 보고서가 단순한 활동 결과물로만 남지 않고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 변화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1. 생태계 수용력을 초과하는 어획 
노력, 2. 지속 불가능한 해산 양식, 3. 오염 및 오염물질, 4. 부영양화, 5.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222 Mackinnon 외. 2012 
223 IUCN 2016 
224 Convention on Migratory Species Resolution 12.25 Promoting Conservation of Critical Intertidal and other 
coastal Habitats for Migratory Species 
225 Ramsar Convention Resolution XIII.20 Promoting the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intertidal wetlands and 
ecologically-associated habitats 
226 Convention on Biology Diversity Decision 14/30 Cooperation with other conven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227 UND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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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식지 소실과 생물적 분해, 7. 기후변화 등 일곱 가지 주요 사안에 집중하며 그 근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7.1.2 국가 거버넌스 및 정책  

북한 

 북한은 람사르협약을 비준했으며 황해에 위치한 문덕 철새보호구를 포함한 람사르습지 
2 개소를 지정했다.  

 북한의 환경영향평가법은 2014 년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기관 및 해양 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기업 및 단체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해양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 중국은 연안 거버넌스 파편화를 막기 위해 정부부처 및 담당업무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2018 년 설립된 자연자원부 (MNR)는 산 정상에서 바다까지 
모든 곳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습지보호구의 계획, 관리 및 
보고 효율성도 개선되었다. 과거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다양한 보호구역 및 국제적 
프로그램을 담당했지만, 현재 모든 기능은 자연자원부 산하 단일 기관인 
국가임업초원국으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UN 생물다양성협약 및 기후변화협약에서 
중국을 대표할 책임은 계속 생태환경부에 있어,  두 부처간 시너지의 창출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 중국의 황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생태 문명’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지도원칙의 
채택 이후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여러 법률 및 규제의 변경으로 뒷받침된다:  

o 야생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여러 종을 추가하고 서식지를 처음으로 

포함 
o 오염을 유발하는 여러 불법 공장의 폐쇄, 일부 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오염 관련 

환경법 및 규정 강화 
o 사업 및 공무원 평가 시 이들의 행위로 인한 생태적 결과를 반영하도록 새로운 

성과 지표 도입 
o 부패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을 일부 회수하는 등 

중앙정부의 감독 증대 
o 추가 매립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하고 미등록 양식장을 자연습지로 

복원하는 것을 장려 
o 2019 년 국가임업초원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민감한 철새이동경로에 

풍력발전시설 건설이 금지되어 풍력발전 개발이 축소되었으나 해상풍력단지 

개발은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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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황허 유역 생태보호 및 고품질 발전 개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8 장에서는 

환경오염 관리체계 강화, 농지, 산업 오염 및 도시 오염 대응 계획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5 장에서는 삼각주 및 해안 지역에서의 조치를 포함한 하류 습지 보호 

및 생태 거버넌스 촉진함. 
o 국가 보호구역체계의 핵심 형성을 위해 보호구역 신규 분류 항목으로 국립공원 

신설. 
 

 중국공산당 제 18 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생태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의 
공간적 계획을 통제하기 위한 생태 레드라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중요한 지역 및 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생태 레드라인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 또는 기타 활동의 수준이 제한된다. 모든 자연보호구, 
국가급 자연보호구, 국립공원 등은 레드라인 내에 위치하며, 자원보호구 및 
어업통제구역 등 다른 여러 수준의 보호구역에도 레드라인이 적용된다.  

 2012 년 국가해양국은 보다 엄격한 해양 생태 보호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발해에 
레드라인을 지정하기 시작했다. 레드라인 구역은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한 
해양생태공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연안생태계 안정성 등 극히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지닌 지역을 의미한다. 228  현재 이러한 레드라인 구역은 중국 전체 
연안관리구역의 약 30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그림 은 다양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에 
대한 예시를 보여 준다. 

                                                

228 Zhao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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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안환경 관리 책임은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그림 ). 
 
1999 년 제정되고 2016 년 개정된 한국의 습지보전법은 습지, 그리고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람사르협약에 의거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습지보호지역의 수립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강화한다.  

그림 27 중국 장쑤성 해양 및 연안보호구 (장쑤성 해양수산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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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한국 해양환경보호 거버넌스 (Nam 2017 을 수정) 

 2009 년 3 월 한국의 ‘갯벌복원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2016 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지침 (해양수산부 훈령 357 호)’와 2018 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기추진계획 (2019-2023)’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2010 년 폐기물, 폐유,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독성 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수문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리고 선박을 

공유수면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해양, 연안수역 및 매립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구조물의 신축, 

그리고 굴착과 채굴 행위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은 2012 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이 법은 환경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환경을 수립하고 

유지하며 여론 수렴과 계획 점검의 기회 확대를 돕는다.  

 2019 년 1 월 제정되어 2020 년 1 월에 시행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갯벌법)은 갯벌의 보호와 복원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에 대해 다룬다. 

2021 년 9 월에는 갯벌법에 의거하여 제 1 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021-2025)이 발표되었다.  

o 계획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갯벌 관리의 과학적 근거 강화 및 

갯벌 위협요인의 통합적 관리, 2) 다양한 가치 발굴 및 효용성 증진, 3) 갯벌 복원 

전체 주기의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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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2) 갯벌 관리 

강화 및 확대, 3) 갯벌 복원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4) 갯벌 생태계 서비스 

활용성 증진, 5)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o 기본계획은 갯벌 현황조사를 관리하고, 갯벌 복원 및 기타 복원사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각 갯벌 별로 맞춤형 보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o 해양수산부는 2023 년까지 폐염전 및 폐양식장을 포함한 갯벌 25 개소 300 ha 를 

대상으로 갯벌 복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원사업은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각 

지역의 검토를 통해 각 복원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갯벌의 

복원은 활발하고 건강한 생태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렇게 

복원된 서식지는 이동성 물새들의 채식지 및 휴식지의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o 기본계획의 실행은 통해 한국 정부의 갯벌보전정책의 이행을 진전시킬 것이다.  

 2021 년의 한국의 갯벌 1 단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습지 서식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갯벌은 이동성 물새에 서식지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블루카본’의 저장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양식업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하여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원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갯벌 복원을 실시하고, 갯벌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확대하며, 와덴해 연안 3 개국 등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7.2 보호구역의 확장 

3 개국 모두 연안습지 보호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황해 연속유산 1 단계 등재에 성공했고, 북한에서는 등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부록 4 는 가장 

중요한 서식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북한의 보호구역 확장  

 북한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총 55 곳의 습지가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 개정된 국가습지목록에 등재 및 공식 발표되었다.229 이 중 24 개 습지가 

황해안에 위치한다.  

 북한은 최초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NBSAP)을 수립했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 국가생물다양성에 관한 제 5 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230 

 NBSAP 의 후속 조치로 북한은 ‘북한의 황해 연안 생물다양성 관리’에 관한 UNDP/GEF 

사업을 시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평안남도 연안지연 통합 관리계획 개발과 실행 및 

청천강 하구 문덕 보호구의 생물다양성 관리 및 보호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229 MoLEP 2018 
230 DPR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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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수십년 동안 여러 철새보호구를 지정해 왔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털갈이를 위한 

중간 기착 또는 통과하는 종과 개체수를 모니터링할 기술적 역량이나 장비가 부족하다. 

최근 수 년 동안 한스자이델 재단,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보호 트러스트 및 EAAFP 

등의 단체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 코로나 19 로 인해 

국제적 협력이 중단되었지만,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은 2018 년 람사르협약과 EAAFP 에 가입했고 2 개소의 람사르습지를 선언했으며 

그 중 하나인 문덕 철새보호구는 황해 생태계에 속하며 또한 EAAFP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되었다. 문덕 철새보호구는 두루미 4 종과 여러 물새, 개리 

Anser cygnoid (전세계 개체수의 50% 이상의 도래지)에게 중요한 서식지이며 또한 

알락꼬리마도요의 주요 도래지 중 한 곳이다.  

 북한은 현재 황해에 철새 (습지) 보호구 5 개소, 바닷새 보호구 5 개소와 해양보호구역 

6 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보호구역 확장 

 중국은 수십년 동안 보호구역 체계를 확대해 왔다. 최근 추가 지정된 보호구역은 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남아 있는 자연 습지의 50% 이상을 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채택했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특히 장쑤성에서 해양보호구역에 중요한 격차가 

존재함이 지적되었다.  

 지난 30 년간 중국의 자연보호구 (NR) 및 국가급자연보호구 (NNR) 수와 면적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 연안 NNR 의 총 면적은 2006 년 201 만 ha 로 최대치에 도달했으며,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갯벌습지 199,000 ha, 외해 117 만 ha, 그리고 매립지 674,000 

ha 로 구성되었다. 해당 면적은 경계 재획정 및 개발과 연안 매립 등의 이유로 

감소했으며, 그 결과 2015 년 NNR 의 면적은 2006 년 대비 66.1%에 불과했다. 총 8 곳의 

NNR 의 경계가 재획정 되었으며, 그 중 3 곳은 두 차례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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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중국 황해 연안 국가급 자연보호구 (NNR)의 수 및 면적 변화 (Ma 외. 2018) 

 

한국의 보호구역 확장  

 2021 년 세계유산위원회는 황해 연안에 위치한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 단계 등재신청이 준비 중이다.  

 한국의 보호구역에는 해양보호구역 32개소 179,869 ha, 습지보호지역 14개소 143,780 

ha,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5 개소 26,152 ha; 해양생물보호구역 2 개소 9,414 ha 및 

해양경관보호구역 1 개소 523 ha 등이 있다. 그러나 2021 년 기준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전체 해역의 2.12%로  목표치인 10%를 크게 밑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정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잠재적 보호구역을 

파악하며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로드맵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훼손된 생태계의 15%를 복원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갯벌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확대하고 와덴해 3 개국 등 선진적인 갯벌 관리 전문성을 갖춘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성 물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와 북한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유산목록 등재 준비과정에서 습지보전법에 의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을 

10,762 ha 에서 2018 년 129,346 ha 로 확대하였다. 해양보호구역은 2012 년 18 개소 

36,031 ha 에서 2020 년 30 개소 178,436 ha 로 확대되었다. 

 2021 년 12 월 기준 7,963.58km2 의 해안 및 수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한국 전체 해역의 2.12%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1 - 2 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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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의 확장 

EAAFP 네트워크는 황해에 신규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를 지정하면서 확장되었다. 

한국은 인천 송도갯벌, 화성 습지, 대부도 갯벌과 칠발도 등 네 곳을, 중국은 룽청 (榮成 

Rongcheng) 백조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지정했으며, 북한은 문덕 습지보호구와 금야 

습지보호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7.2.2 세계유산협약 관련 현황 

연속유산의 등재는 황해 전역의 주요 철새 서식지에 국제적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최고 

수준의 국가적 관심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성, 보호 및 

관리 등 요건에 부합했을 때만 가능하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중국 황해-발해만 연안 철새보호구역 (1 단계)과 한국의 갯벌 등 황해에 

위치한 세계자연유산 두 곳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였다. IUCN 은 등재지역 두 곳 모두 

대응이 필요한 보전 관련 이슈가 존재하며 해당 이슈는 등재 이전에 대응책이 적용 되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231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한국과 중국이 수행해야 할 일련의 보전 

조치를 정의하였다.232  

중국의 황해 지역 연속유산 등재신청지인 황해-발해만 연안 철새보호구역 (1 단계)는 장쑤성 

해안에 위치한 두 곳의 큰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옌청 국가급 자연보호구 경계 안에 속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19 년 중국이 ‘생태지역 전역의 자연적 가치와 다양성을 반영하고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독립적인 2 단계 등재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해에 따라 이 등재 

신청을 수용했다.233  

2021 년 중국은 1 단계 세계유산의 연장선에서 황해와 발해만의 추가 지역에 대한 2 단계 

등재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등재신청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 19 로 인해 

현장실사단의 방문은 연기되었지만 2023 년 재개되어 2024 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UCN 의 평가가 진행 중이며 등재신청 평가 측면에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하므로 본 상황분석에서는 등재신청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  

한국은 현재 자체적으로 2 단계 등재신청을 적절히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구성요소 목록은 

현시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UNESCO 세계유산목록에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2 곳과 잠정목록에 5 곳이 등재되어 
있다. 북한은 아직 철새 서식지의 세계유산 등재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2021 년 금강산을 

                                                

231 IUCN 2019 and 2021 
232 World Heritage Committee 2019 and 2021 
233 https://whc.unesco.org/en/decisions/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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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여 현재 IUCN 의 평가 단계에 있다. 이 역시 코로나 19 관련 규제로 
인해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잠정목록 갱신을 위한 세계유산협약의 국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사례연구 3 중국의 연속유산   

중국 장쑤성 옌청은 가장 다양한 EAAF 상 멸종위기 이동성 도요∙물떼새가 이용하는 
지역으로 넓적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Tringa guttifer 및 
검은머리갈매기 Saundersilarus saundersi 등의 종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여겨진다. 
옌청은 또한 주요 월동 및 여름 번식 종, 그리고 봄과 가을에 통과하는 철새를 부양하며 
가장 폭넓은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 곳은 취약종인 검은머리갈매기의 가장 중요한 
번식지인 동시에 황해 서쪽에 서식하는 위기종인 두루미 Grus japonicus 개체에게 가장 
중요한 월동지이며, 월동하는 황새 Ciconia boyciana 에게도 중요하다.  
 
IUCN 의 2012 년 상황분석234  및 이후 IUCN 결의안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235 
연속유산 등재를 위한 1 단계 서류를 작성하여 2018 년 1 월 UNESCO 에 제출하였다. 
UNESCO 세계유산위원회가 2019 년 아제르바이잔 바쿠 회의에서 등재한 연속유산에는 
인접한 탸오쯔니와 둥샤 서식지가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23 년 위원회 심의를 
받을 2 단계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등재 결정을 내렸다. 1 단계 
등재 신청은 기준 (x)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을 근거로 승인되었다.  
 
등재된 유산은 장쑤성 옌청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중앙 영역, 장쑤성 다펑 국가급 
자연보호구, 장쑤성 옌청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남쪽 영역과 둥샤 실험구역 및 탸오쯔니 
지역으로 구성되며 전체 면적은 1,886 km2 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옌청 습지 국가급 
자연보호구 전체와 다펑 국가급 자연보호구 전체 및 기타 소규모의 습지공원과 지역 
자연보호구를 합한 총 면적은 3,060 km2 이다 (그림 ).  

 
세계유산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두 가지 신규 규정도 추가적으로 통과되었다. 
환경부의 점검 팀은 자연보호구역 내 모든 인공 양어장의 폐쇄와 자연 습지로의 복원을 
명령했다. 국가임업초원국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철새이동경로 인근의 신규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해당 유산구역에 대해서 몇몇 우려사항이 남아 있다. 236  이동성 도요∙물떼새의 만조시 
휴식지가 제한적인 점,237 자연보호구 및 해상에 여러 풍력발전시설이 남아있는 점, 그리고  
갯끈풀 같은 침입외래종의 유입, 두루미의 월동과 검은머리갈매기의 둥지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집중적인 육지 개발행위와 탸오쯔니 항의 지속적인 개발 등이 있다.  

                                                

234 Mackinnon 외. 2012 
235 Resolution 028 (2012), Resolution 051 (2012), Resolution 026 (2016) 
236 IUCN 2021 
237 Rogers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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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중국 장쑤성 황해-발해만 연안 (I 단계) 철새도래지 지도 

 

사례연구 4 한국의 연속유산 

2021 년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세계자연유산 연속유산 등재신청 1 단계로서 
한국의 갯벌 238  을 등재했다. 해당 등재신청의 개요는 등재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239 
   
등재유산은 한국 남쪽과 서쪽 연안, 황해의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다. 해당 유산은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동성 물새 개체수에 의거하여 기준 (x) 하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당 유산은 서천 갯벌, 고창 갯벌, 신안 갯벌과 보성-순천 갯벌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그림 ). 이 지역은 1,000 km2 가 넘는 면적에 수천 개의 섬이 흩어져 있는 섬형 
(군도형) 갯벌 생태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지질학적, 해양학적, 기후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림 , 그림 ). 
해당 유산은 저어새 (IUCN 적색목록상 위급종)를 포함한 EAAF 상 멸종위기 물새 22 종을 
부양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유산 내 다양한 서식지는 모든 물새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공간을 제공한다.  
 

                                                

238 World Heritage Committee 2021 
239 Getbol, Korean Tidal Flats, Nomination executive summary 



 
 

68 
 

2 단계 등재신청서는 9 개 구성요소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2026 년 개최 예정인 
제 48 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부록 4 는 기 
등재된 1 단계 구성요소 4 곳에 인접한 지역이나 북쪽 갯벌의 주요 철새 서식지를 포함하여 
(IUCN 이 자문을 받은 전문가에 따르면) 총 13 곳의 등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31 한국의 갯벌 등재 1 단계 세계유산 지형도. ©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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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1 단계 상세정보 
No. 구성요소명 행정구역 중심점 좌표 유산구역(ha) 완충구역(ha) 
1 

서천 갯벌 서천군 36°02'43.01"N 
126°36'46.69"E 6,809 3,657 

2 
고창 갯벌 고창군 35°33'06.67"N 

126°32'01.35"E 5,531 1,880 

3 
신안 갯벌 신안군 34°49'4376"N 

126°06'16.00"E 110,086 67,254 

4 보성-순천 

갯벌 
보성군, 순천시 34°49'11.25"N 

127°27'32.19"E 5,985 1,801 

총 면적 128,411 74,592 

 

 
그림 32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중 신안 다도해형 (군도) 갯벌의 대표적인 풍경 ©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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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5 고창 갯벌 

고창 갯벌은 한국 서남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염습지, 펄갯벌, 혼합 갯벌, 

모래갯벌과 암반 등으로 구성된 독특한 생태계이다.  
 

   
그림 33 고창 갯벌 구역도 ©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2021 년 고창 갯벌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의 구성요소 네 곳 중 하나로서 

등재되었다. 고창 갯벌의 유산구역은 5,531 ha 이며 완충구역은 1,880 ha 이다. 이에 

더해, 2022 년 8 월 28 일 해당 지역은 국내에서 19 번째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EAAF153 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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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갯벌의 신규 네트워크 서식지 지정은 고창 갯벌 습지보호지역 (2008), 고창-
부안 갯벌 람사르습지 (2010), 고창 UNESCO-MAB 생물권보전지역 (2013) 및 고창 
갯벌 습지보호지역 (2018) 등 고창 갯벌의 다른 보전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고 
강화한다.  
 
이곳은 매년 26,000 마리의 이동성 물새를 부양하며, 전세계적 멸종위기종 10 종을 
포함한 이동성 물새 101 종의 서식지이다.  
 
고창 갯벌은 알락꼬리마도요 (EN), 붉은어깨도요 (EN), 흰죽지 (VU) 등 종의 
상당수의 이동개체수뿐만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하는 저어새 (EN); 황새 (EN), 
귀뿔논병아리 (VU), 노랑부리백로 (VU), 재두루미 (VU), 흑두루미 (VU) 등을 
부양하며 검은머리갈매기 (VU) 역시 기록된 바 있다.  
 
고창 갯벌은 이동성 물새 외에도 저서생물 군집에게 있어 비옥하고 생산성 높은 
곳으로 유산구역 내 총 255 종의 대형 저서생물이 발견된다. 
 
고창군은 포괄적인 CEPA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람사르습지 고창 갯벌 
방문자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전시 콘텐츠, 견학에 특화된 시설 및 방문자를 
위한 맞춤화된 생태관광 경험 등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유산 및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의 일부로서 고창 갯벌은 EAAF 를 따라 
이동하는 수많은 이동성 물새에 채식지 및 휴식지를 제공하는 주요 중간기착 
서식지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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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고창 갯벌 ©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7.3 역량 강화 

습지 관리 역량과 철새 및 야생동물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황해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인트라넷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와 교육적 도구를 갖춘 
습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습지교육센터의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UNESCO 세계유산센터도 세계유산 관리에 관한 교육 및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스자이델 재단, 세계자연보호기금(WWF) 홍콩지부, IUCN, EAAFP 및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보호 트러스트 등 많은 비정부기구가 북한에 지원과 역량 관련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WWF 홍콩지부가 지난 40 년간 마이포 자연보호구에서 중국의 습지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여러 대학과 기관이 조류학, 생태학, 습지 관리 및 
복원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경대학교에는 UNESCO 산하 
아시아 세계유산교육연구소가 있다.  

한국 정부는 금강 하구 인근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연구 및 보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다양한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통해 
단기 교육과 지식의 전수가 이뤄지고 있다.  

IUCN 은 한국의 갯벌 1 단계 세계유산을 포함하여 세계유산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세계유산리더십 프로그램의 ‘2022 년 인간 중심의 자연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PNC 교육과정’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의 협력 및 문화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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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해 진행되어 전세계의 습지 관리자를 위한 역량 구축 활동의 일환으로 고창 갯벌을 
방문했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황해의 람사르습지 서식지 관리자를 위한 일련의 역내 교육활동을 
지원했다. 해당 교육에는 한국, 중국, 북한의 람사르습지 관리자 및 중앙 및 지방정부,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였다. 해당 교육은 참가자들에게 습지 관리의 
기본적 단계를 안내하고, 중앙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황해/서해를 
관리함에 있어 각국의 주요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식지 및 국경을 초월한 
관리전략을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7.4 인식과 태도 증진 

2012 년의 상황분석240 은 황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에 관해 성공적으로 인식을 증진했으며 
국제, 지역,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3 개국 정부의 수많은 조치를 이끌어냈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국제기구와 국내 비정부기구의 행동을 유도했으며, 지역 내 탐조 모임 증가 및 
황해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적 수준에서, IUCN 은 활동, 연구 및 국경간 이슈를 조정하는 황해 워킹그룹을 설립했다. 
YSWG 와 EAAFP 는 협력을 통해 주로 중국에서 여러 부대 행사, 회의, 교육 및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국제공동체의 지원 하에 3 개국의 대표를 한 자리에 모았다.  

각국은 또한 황해 조간대 습지와 철새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및 
지역 플랫폼과 행사를 발족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중국 옌청에서 개최된 일련의 황해 심포지엄, 
그리고 2019 년 황해 철새와 서식지 보전전략에 관한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과 같은 지역 행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례연구 6). 

                                                

240 Mackinnon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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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6 황해 국제심포지엄 

a) 중국 옌청 
옌청시는 2017 년 중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된 이래 과학적 연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하는 등 연안습지 보전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으며, 2017 년부터 이 
사안에 대한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림 ).  
 
2019 년 세계유산 등재에 이어 2020 년에는 옌청 습지 및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센터와 
황해습지연구원이 공식 설립되었으며 제 4 회 황해 및 발해 연안습지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자연기반 생태복원연구센터, 연안농업연구소 및 도농통합연구소 등 3 개의 
합동연구센터도 설립되어 각 부처 및 국립대학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2020 년 심포지엄에는 정부기관, 연구소, 국제기구 및 주요 기업에서 120 명의 대표자가 
참여했으며, 수천 명이 심포지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함께 시청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자연 
기반 솔루션, 갯끈풀 퇴치, 채식지 및 휴식지 관리, 교란 관리, 증거 기반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구축 & 교육 및 대중인식증진 (CEPA)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옌청시는 국제습지도시로 발돋움하고 국제연안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약속했으며,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다음 내용에 합의하였다: 

 이동성 물새를 위한 다기능 채식지 및 휴식지 네트워크의 유지 및 조성 
 잘 조율된 다학제적 연구 프로그램과 연중 모니터링 체계의 개발 
 중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2 단계 등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국제 공동 

태스크 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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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황해삼림공원에서 개최된 2020 황해 및 발해 연안습지 심포지엄 © 

황해습지연구원. 
 
b) 한국 신안  
한국 신안군,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2019 년 11 월 12-13 일 황해 철새와 서식지 보전전략을 
주제로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와덴해 공동사무국, EAAFP 와 
동아시아람사르습지지역센터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 과학자, 지역 이해당사자, 
습지관리자 등을 포함해 약 150 명이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은 황해의 조간대 습지와 철새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보호를 위한 
국제적 연구,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또한 
EAAFP 와 신안군은 신안 압해도 갯벌의 EAAFP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EAAF146 
지정도 축하하였다.  
 
이와 동시에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2020-2022 년 업무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 3 차 황해 
워킹그룹 회의가 IUCN 의 주도 하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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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신안 국제철새 심포지엄. © 신안군 

 

국가 차원에서 3 개국은 각각 새로운 정책, 시민 과학 모니터링, 세계 습지의 날, 세계 철새의 

날, 그리고 국제습지연합이 지역적으로 조정하는 연례 아시아물새센서스에 기여하는 국가 

조류 총 조사 등의 국가적 활동을 발전시켰다. 국제두루미재단 (ICF), 물새와 습지 트러스트 

(WWT), 국제습지연합, 동아시아람사르지역사무소, EAAFP 사무국, WWF, 홍콩 야조회, 폴슨 

인스티튜트 등 여러 단체가 황해에서 지역 수준의 다양한 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활동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 7 참조). 

저어새는 ‘스푸니’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황해 보전활동의 사랑스러운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현재 황해 전역에서는 여러 축제와 탐조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버드 레이스 (Bird Race)는 

조류의 다양성을 기념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찰 기록을 획득할 수 있는 인기 있는 방법으로 

부상했다. 

북한에서는 국가과학원 주도 하에 매년 물새 총조사가 시행된다. 세계 습지의 날, 세계 철새의 

날,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 및 세계 환경의 날과 같은 국제 환경 관련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중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교육 캠페인이 진행된다. 문덕 철새보호구는 

물개리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연례 행사화 할 계획이다 (사례연구 ).  

중국은 공식적으로 ‘생태 문명’의 국가지도원칙을 채택했으며, 이는 환경분야 이외의 정부 

부문에서 더 넓은 인식과 관심을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국내 자원봉사자들은 

중요한 중국 연안 물새 총조사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장쑤성의 옌청 국가급 자연보호구는 

황해-발해 연안 철새보호구역 세계유산 등재 (1 단계) 이후 여러 인식 재고 활동 및 행사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은 또한 매년 조류 사랑 주간을 기념한다. 홍콩특별행정구와 인천시는 

저어새를 중심으로 이동성 물새의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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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연의 목적은 공동 연구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과 인식 증진 활동을 지원하며 

(그림 ), 습지와 방문자 센터를 조성하고 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있다.  

한국에서는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주요 종에 대한 시민 과학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2019 년 생태지평은 한국의 시민 조사 자원봉사자들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갯벌키퍼스’라는 온라인 시민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했으며 봄, 가을, 겨울에 한국 연안 

26 개소에서 이동성물새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시민조사자들은 갯벌키퍼스 

모니터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인식 증진 활동과 행사의 개요는 부록 7 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021 년 1 단계 등재)의 일부인 보성-순천 갯벌은 람사르습지에 

인접하거나 이와 겹치며, EAAFP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는 인식 증진과 교육을 위해 

생태박물관을 설립하였다. 국제적 멸종위기 물새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순천시는 

2012 년부터 일본 이즈미 시와 두루미 보호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는 등 두루미가 서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한국은 황해 조간대 습지의 중요성을 대중에 알리기 위해 갯벌 여러 곳에 방문자 센터를 

건립했다. 방문자 센터의 전시물과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생물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생태 및 생물학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갯벌 보전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갯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후 관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자 센터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한 2011 년 해양보호구역 지역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현재 센터 22 개소와 협력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a) 각 

센터의 역량 구축 지원, b) 대중을 위한 공통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c) 해양보호구역 현장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d) 센터간 소통, 정보 공유 및 협력 촉진, 그리고 e) 국제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네트워크는 와덴해 국제학교와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아시아-대양주 국제습지센터네트워크 (WLI)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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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한국 남동유수지 저어새 생일잔치. © EAAFP 

 

사례연구 7 문덕 물개리축제 

매년 가을 전세계 개체수의 약 3 분의 1 에 달하는 수의 개리 Anser cygnoid 가 남하 중 
북한의 문덕 철새보호구를 중간기착지로 이용한다. 이 중요한 장소는 2018 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으며 이미 1999 년에 EAAFP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2019 년 10 월 13 일 세계 철새의 날에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은 EAAFP 사무국, 한스자이델 
재단, WWF 홍콩지부 및 홍콩야조회와 함께 물개리축제를 개최하였다.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해외 참가자, 러시아, 몽골, 시리아 대사관 대표, UN 기관, 지방정부, 현장 
관리자 및 지역사회 대표 등 총 160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국가 지도부, 지방정부 대표 및 해외 귀빈의 연설이 있었다 (그림 21). 문덕 
철새보호구의 관리소장이 보호구를 소개하였으며, 사진전과 ‘풍부한 자연의 보고, 조선의 
습지’라는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열렸다. 동시에 참가자들은 갯벌에서 수천 마리의 개리 
무리와 기타 물새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오찬 이후 WWF 홍콩지부는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 게임 부스를 운영하여 먹이사슬, 습지의 중요성과 EAAF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다. 

이 행사는 본래 매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020 년부터 코로나 19 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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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 문덕 철새보호구 물개리 축제. © Vivian Fu/ EAAFP 

 

8 향후 황해 조간대 생태계의 보호, 보전 관리 및 복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황해의 보전 상태와 생태적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3 개국 모두 국가 차원에서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 보전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장에서는 지역적으로 보전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해 볼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의 각 1 단계 등재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가 포함된다.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서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가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국으로 하여금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신규 공사에 대한 의사를 세계유산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41 본 장의 첫번째 부분에서는 앞서  제시한 위협요인과 이들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고 가능한 완화 조치를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안된 보호, 보전 관리 및 
복원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회와 전략은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가적 맥락에서 논의를 통해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권고사항은 부록 2 에 요약되어 있다.  

                                                

241 UNESC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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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글 7 보호, 보전 관리 및 복원 강화242 

● 관할권 간 책임을 간소화하고 조정하는 통합적 관리를 포함하여 연안습지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 완충구역의 설계와 효과를 검토하여 완충구역 제도가 기존 세계유산 주변 

지역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풍력 터빈, 오염 (소음오염 포함), 매립 및 인프라 개발 등 개발 사업이 중요한 

속성의 보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함으로써 기존 세계유산이 지닌 모든 

자연적 속성의 완전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 2022 년 IUCN/ICOMOS/ICCROM 세계유산 관련 지침 및 영향평가 도구집에 

의거하여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불가’ 판정이 가능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용을 보장한다.243 

● 주요 국제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발전시키고 강화한다. 

● 연안습지의 생물다양성 관련 필요사항을 보다 상위 개념의 연안구역계획에 

반영한다.  

● 황해 생태계의 건강상태에 의존하는 부문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  

● 미래지향적 연안관리를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보전 접근법을 도입한다.  

● 철새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보전 활동과 자연 기반 해결책을 

정의한다.  

● 지속적 관리비용 예산 선 내에서 현장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한다. 

● 황해 3 개국은 물론 다른 연안 국가들과도 관리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 증거 기반 보전 개입을 실시한다. 

 
 

 

 

 

  

                                                

242 IUCN 2019 및 2021 참조 
243 UNESCO/ICOMOS/ICCROM/IUC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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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주요 위협 요인, 동인, 영향 및 제안된 완화 조치 

위협 요인 설명 동인 영향 제안된 완화 조치 

매립 
조간대 습지의 약 70%가 이미 

매립으로 소실되었다. 2018 년 중국은 

모든 ‘상업적’ 매립의 중단을 

선언했고,244 한국 정부는 2008 년부터 

정부 주도 대규모 신규 매립 사업의 

중단을 선언했다.  

- 농지 전환보다 비용이 
저렴하는 등 
역인센티브  

- 법령 및 규제의 느슨한 
적용 

- 이동성 도요∙물떼새 및 기타 

물새의 자연 서식지의 가장 

큰 소실 요인 
- 무척추동물 및 어장 소실 
- 블루카본 가치 및 기타 

생태계 서비스 손실 

- 추가 매립 금지 (예: 생태 

레드라인) 
- 블루카본 및 기타 생태계 

서비스를 환경영향평가에 포함  
- 보호지역 체계 확장 및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경계 조정 중단 
-  통합 연안 지역관리 

방조제  
황해 3 개국에서 방조제는 현재 황해 

전체 해안선의 30%를 차지한다.  

 해수면상승 및 해안 
침식 대처. 

- 남아있는 갯벌의 노출 시간 

감소 
- 해안선 길이 감소로 조류 

침식 에너지 증가 
- 폐쇄수역은 더 이상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염도 변화로 도요∙물떼새 

먹이 변화 

- 방조제 건설이 아닌 연안 생태계를 
활용하여 범람 및 폭풍 방호에 
대응 

- 방조제를 철거 또는 내륙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관리된 재배치를 통해 
연안습지 추가 조성 

항만 개발 
항만은 규모가 크며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칭다오, 톈진, 차오페이뎬 

- 황해 지역 경제개발 및 
도시화의 속도. 추가 
개발 계획. 

- 자연 서식지 소실 (수문학 및 

퇴적물 이동 관련 직간접적 

변화) 

- 신규 개발 제한 
- ‘자연친화적 건설’ 포함 항만 설계 

및 운영 개선’246 

                                                

244 LT&C 2018 
246 Muller 외. 2020a;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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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요인 설명 동인 영향 제안된 완화 조치 

및 롄윈강을 포함한 중국의 8 개 

항만은 세계 최대 선박 처리 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245  

- 해운으로 인한 교란 증가 
- 석유 유출, 선저폐수 배출 및 

충돌 위험 증가 
석유 채굴 
발해에는 랴오닝의 랴오허 유전, 톈진 

시와 허베이성, 산둥성의 셩리 유전, 

그리고 발해 해상의 펑라이 유전 등 

3 개 유전이 위치해 있다. 석유 채굴은 

육상, 조간대 및 해상에서 시행된다. 

- 높은 에너지 수요 및 
비용 

- 지반 침강 
- 조류(tidal) 패턴 변화 
- 석유 유출 
- 교란 
- 서식지 소실 

- 석유 탐사, 생산, 운송 및 유출 시 

대응 관련 운영기준 강화 
- 금지구역 지정 및 세계유산 

지정지역 외부 작업 시 현재 또는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규정 
- 모든 개발사업에 ‘사업불가’ 

판정이 가능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용을 보장247 
- 유전(oil fields) 점진적 폐쇄 
- 청정에너지원 활용 촉진 

풍력발전시설 
한국과 중국에 해상풍력발전시설 건

설이 계획되어 있다. 장쑤성 및 랴오닝

성 일부 해안에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이 위치하며 세계 최초의 조간대 풍력

발전시설이 루둥에 설립되었다. 장쑤

- 에너지 수요 
- 경쟁력 있는 에너지 

가격  

- 대형 조류 (맹금류, 

저어새류), 대규모 

이동성조류떼 및 박쥐에 

위협 미침 
- 조간대 풍력발전시설은 

갯벌 습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 

- 중국: 레드라인 지역에 신규 풍력

발전시설 건설 금지 – 특히 조간대

의 경우 조류 이동 관련 중요 지역

을 포함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의 신규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금지

하는 2019 년의 국가임업초원국 회

                                                

245 Zhong 2015 
247 UNESCO/ICOMOS/ICCROM/IUC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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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서만 18.5GW 규모 해상풍력발전

시설의 추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248 
람서에 의거하여 조간대 풍력발전

시설 금지 
- 한국의 경우 모든 제안서는 2022
년의 해상풍력발전 환경성평가지

침을 준수해야 함  
- 경고신호 (예: 위험 요소 제거 등) 

249 개선 및 시간제 운영 도입 등; 
- 조류 충돌 감소를 위한 다른 선택

지 탐색 
- 영향 모니터링 

해수 담수화 
가정용 및 산업용 담수화 플랜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랴오닝, 

허베이, 톈진, 산둥 및 장쑤 등에서 

담수화 플랜트가 운영 중이다.  

 

 

- 담수 부족. - 자연 서식지 소실 
- 위험성 높은 고염도 해수 

- 하천의 적정 유량 보장 
- 물 낭비 저감 

                                                

248 Zhang 외. 2011 
249 Cook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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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1979 년 한 해 중국에서만 해초 

생산량이 150 만 톤에 달했다. 

- 높은 수요와 경제적 
압력 

- 서식지 소실 

- 양식 구조물이 야생조류 

교란 

- 외래종 유입 

- 상업적 채취업자와 섭금류 

무리 간 목표 연체동물 

채취 관련 갈등 
 

- 제한, 규제, 기준 등을 수립하고 
규정 시행 

- 지속가능한 관리의 촉진을 위한 
도요∙물떼새/연체동물 양식 연구 

남획 
황해 생태계의 어획 노력은 이미 

최대지속생산량을 초과하고 있다. 

어획량의 감소는 명확하며 어종 

구성과 어획물의 크기에도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 높은 해산물 수요 
 

- 여러 상업어종 개체수 및 

어획량 감소 
- 국가간 자원 획득 경쟁은 

악의를 유발하고 보전을 

위한 협력 역량을 

약화시킨다.  

어획 제한 및 금어 조치 등의 이행  
보장: 
- 중국 농업농촌부 산하 
어업어정관리국은 황해와 
발해에서 북위 35 도 이북에서는 
4 개월간, 이남에서는 4.5 개월간 
엄격한 금어 조치를 실시. 그 결과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은 
2016 년 8 월의 40.95kg/h 에서 
2017 년 8 월의 48.51kg/h 로 
18.4% 증가 

- 한국에서는 전라북도 군산 및 
부안에서 매년 4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포괄적인 금어기 조치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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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망 그물코 크기 제한 
- 총허용어획량 (TAC) 규제 시행  
- 등록된 어선 수 감소를 통해 어획 
노력 제한 

- 연중 여름 금어기 지속 시행 및 
연장 

- 바다목장, 인공암초 조성, 치어 
방류 등 조치를 통한 주요 종 
개체수 보충 

- 어족자원의 적응적 관리를 위한 
어업 모니터링 계획 시행 

- 지속가능 생산량, 쿼터, 어획 
허용기 및 면허제도 등의 추가 
연구 및 적용 

- 조간대 및 해양 어족자원 재생을 
보장하기 위한 어업금지구역 조성  

- 어획량 및 어족자원의 장기적 
관리에 관한 3 개국간 협의 

조간대 무척추동물 과잉채집 
 

- 높은 해산물 수요 

- 양식 새우 먹이로 치패 

채집 

- 상업적 채취업자와 섭금류 

무리 간 목표 연체동물 및 

벌레 채취 관련 갈등 

- 채집 구역, 시기, 쿼터 및 방식 관련 

통제 개선 

- 조간대 무척추동물 자원 재생을 

보장하기 위한 채집금지구역 조성 



 
 

86 
 

위협 요인 설명 동인 영향 제안된 완화 조치 

- 더욱 효율적이며 

비전통적인 채집 방식 

활용 

- 조류의 잠재적 식량을 대량 

채집하는 문제 

- 상업어종의 확산 

오염 
바다의 여러 위험한 잔류성 화학물질 

및 물체, 그리고 토사가 먹이사슬에 

유입되어 인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50 

- 산업 발전 속도 및 보호 
조치 및 기준의 느슨한 
적용 

- 석유 유출, 플라스틱 

폐기물 
- 화학 물질 유출 및 배출 
-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 및 

적조 현상 

- 강력한 기준 개발 
- 농업, 산업 및 도시 지역의 오염 
규제 및 조치 강화 

- 오염 유거수 및 미처리 오염수의 
하천 및 연안/조간대 수역 유입 
방지 

침입외래종 
몇몇 새로운 침입종이 황해 

생태계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중 

갯끈풀이 가장 많이 퍼져 있다. 

갯끈풀은 장쑤성에 가장 먼저 

유입되었지만, 현재 조간대의 거의 

대부분에 퍼져 있다.  

- 잘못된 유입 (갯끈풀 
등); 

- 양식의 결과 

- 기존 조간대 서식지의 소실 
(노출된 갯벌 및 나문재속); 

- 검은머리갈매기 및 기타 

종의 번식지 소실 

-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기반으로 
황해 전체, 발해 및 기타 한국, 중국 
및 북한 해안에서 침입외래종 
갯끈풀의 완전한 박멸 계획을 
시급하게 개발하고 시행  

- 부수적 피해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지속 

- 더 나은 통제 조치 적용 
- 새로운 종의 도입 금지 및 기존 
금지 조치 집행 

                                                

250 Chen & Renier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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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중국과 한국의 국내관광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 및 관광 

관련 수익이 습지의 관리에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구 및 가구 자산의 
증가 

 

- 해안 지역 개발로 영향력이 

큰 인간의 교란 발생 
- 야생동물을 교란하는 

과도한 소음 및 기타 활동 

등 지속 불가능한 관광객 

행동 
- 쓰레기 투기 

- 관광 활동 및 시설 구역화 개선 
- 연안 생태계, 민감도 및 보전 관련 
방문자의 인식, 가치 수용 및 지원 
개선 

- 안전한 수준으로 관광 성장 제한. 
- 방문자는 야생동물의 눈에 띄지 
않도록 관람용 은신처를 이용하고, 
은신처는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면서도 
방문자들에게 명확한 외부 시야를 
제공하도록 가림막을 활용하는 등 
관찰 장소에서 조류 및 기타 
야생동물에 대한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국제 지침 준수 

사냥, 혼획 및 독극물 사용 
EAAF 의 다른 지역에서는 큰 문제인 
사냥은 황해 지역에서는 
사냥은덜하다. 그러나 촘촘한 그물 
(미스트넷) 또는 독극물이 사용되는 
경우는 있다.  
농작물, 양식장 및 갯벌의 조개류 유생 
보호용 폐어망 또는 어망 및 게 덫 
등에 혼획이 발생하기도 한다. 

- 저렴한 어망, 
화학물질의 취득 
용이성, 법의 느슨한 
집행 및 낮은 대중 인식 

다음 요인으로 인한 조류 폐사: 
- 식량을 위한 의도적 사냥  
- 식량 및 농작물 보호를 위한 

의도적 독극물 사용  
- 그물로 인한 돌발적 혼획 

발생 시 조류 대량 폐사 

- 인식, 순찰 및 법 집행 개선 
- 촘촘한 그물 및 위험한 독극물 
판매 통제 

- 조류의 혼획을 저감/방지하는 
어획방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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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양어장 보호 및 식량 채집을 
위한 독극물이 사용되기도 한다 
토사 유출량 감소 
하천 토사는 생태계의 생산성 보충에 

필수적이다. 양쯔강과 황허의 토사 

유출량은 크게 감소했다.  

- 유입 하천의 댐 
- 상류에서의 수자원 

활용 

- 갯벌 면적 감소 
- 퇴적물의 질적 악화 

- 축적 토사 배출을 위한 댐의 
정기적 수문 개방 

- 호수 및 강바닥 토사준설 관리 
개선 

기후변화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2oC 이상 상승했지만 황해의 기온은 

지구 평균 대비 두 배 정도 

상승했으며 여전히 상승 중이다.  

- 석탄에 대한 지속적 
의존, 비효율적 에너지 
활용 및 
재생에너지로의 더딘 
전환 

- 해수면 상승 
- 생물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 상승 
- 염도 및 pH 변화 
- 기상이변 및 태풍 빈도와 

강도 증가 

- 순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 가속화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협력 개선 
- 탄소 포집 기술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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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안된 보호, 보전 관리, 복원 전략 

8.2.1 거버넌스 기회 
 
연안 거버넌스의 파편화 감소 

3 개국 모두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안선을 공유하는 부처 간 연안 지역 협동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중국은 산악 환경부터 해양 환경까지 모든 보호구역과 생물종 보전과 관련된 활동을 
자연자원부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각 부처의 역할을 재구성 및  간소화하고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거버넌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능률화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은 다른 두 국가에서도 
권한이 중복되는 타 부처 간의 조정을 개선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해안선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연안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고 그 이행에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연안 관리에 관련된 모든 
국가 기관, 지방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조율하고 감독할 실무 기관을 최고 권한 기관 
직속으로 지정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더 나아가, 각국은 이러한 기관이 생태적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황해 국가 간 협력 강화 

황해는 법적 관할 경계와 상관없이 철새, 어류, 기타 생물다양성, 및 지형학적 과정으로 구성된 
단일 생태계이다. 따라서, 황해 연안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각 
관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통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공유하는 것이다. 

생태계 관리에 관한 국제 공조는 각 관할 주체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도 한다. IUCN 이 주도하는 
황해 워킹그룹은 그러한 접근법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다. 황해 및 발해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공동 협력을 향한 공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황해 워킹그룹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 사회는 중국과 한국의 황해 
세계유산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YSWG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력적 
접근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간 조정위원회 등의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남획을 방지하고 각국 어선 선단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바탕으로 황해 어업권 및 어장에 
관한 삼자  협정을 맺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협정 체결을 촉진하는 데에 UN 기구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황해와 관련된 정부 및 파트너는 세계자연보전총회,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회 총회 등 국제 
조약 및 포럼이 제공하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황해의 가치를 조명하고 공동 행동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부대 행사와 결의안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UCN WCC 결의안 026 
(2016)은 이미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진전과 추가적인 행동 및 
약정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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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덴해와의 협력 강화 

와덴해 공동사무국과 해당 사무국의 와덴해 철새이동경로 이니셔티브는 황해 당사국에 비해 
풍부한 접경 연안 생태계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간 중국과 한국에서의 
세계유산 지정 절차를 강력히 지지했다. 와덴해에서 축적한 접경지 협동 관리와 철새이동경로 
보전 지원에 관한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두 프로세스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관련 공동 협력 강화 

EAAFP 는 이동성 물새 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국가 및 기타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은 EAAFP 사무국 유치국이며, 중국은 EAAFP 과학연구팀의 유치국이고, 북한 
역시 현재 EAAFP 의 파트너국이다. 

EAAFP 는 황해 인접국이 철새의 이동 경로를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황해 
태스크포스를 통해 바덴해 철새이동경로 이니셔티브의 내용에 따라 보다 강력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중국의 1 단계 황해 등재에 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43 COM 8B.3 일반 조항 
제 7 조: 서식지 수요와 철새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이용 패턴을 보다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접경지 연속 지정 및 확장이 향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모든 관련국에 상호 협력을 촉구한다;251 그리고  

- 한국의 1 단계 등재에 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44 COM 8B.6: 결정문 43 COM 
8B.3 에 따라, 당사국이 향후 잠재적인 접경지 연속 지정 및 확장과 관련하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 중요 서식지 보전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관련 당사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황해-발해만 연안 철새보호구역 2 단계 지정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2007 년 한-중 철새보호협정을 통해 중국 당사국과 협력하도록 촉구한다.252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 세계적 참여 

YSWG 는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CMS),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IUCN 의 결의안과 
결정문에서 촉구한 세계연안포럼(WCF)의 시범적 지역 허브가 될 수 있다. 2021 년 말부터 
중국은 2019 옌청 심포지엄의 직접적 결과물로서 이러한 허브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옌청은 
2023 년 하반기 제 1 회 WCF 컨퍼런스를 주최할 예정이다. 이 다자간 플랫폼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2 와 3 의 시행을 지원한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황해 연안 
국가들이 연안 생태계 보전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연안 생태계 관련 작업을 더욱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다. 

                                                

251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 43 COM 8B.3 
252 UNESCO World Heritage Decision 44 COM 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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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정책 및 입안 기회 

황해 생태계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 및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 도구는 다음을 
포함하여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 향후 토지 매립에 대한 중단 선언과 이에 대한 엄격한 집행. 아울러, 각 국가는 
생태환경적 레드라인 또는 기타 계획 문서에 위배되는 광역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토지 
매립 계획을 철저히 검토. 

- 연안습지, 해당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3 개국 
모두에서 법안 마련과 그 이행을 강화.253 

- 연안 지역, 특히 발해 지역에 대한 기름 유출 비상 계획 수립. 
- 생물다양성협약 및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연안습지 

및 관련 생태계의 보전을 지역 개발 계획의 중심과제로 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 기반 해결책 개발을 강화. 이해당사자 포용을 통해 보전을 중심과제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서로 간 시너지 효과와 조화를 촉진. 

각국은 개발, 관광업, 어업을 황해 보전에 대한 위협과 경쟁자로 간주하는 대신 다양한 부문과 
이해 집단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양 어업, 관광업, 
양식업, 채집 활동 등은 모두 지속가능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황해 생태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 지속 불가능한 어업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전략 및 계획이 미래에 대비하고 있는지 보장 

조간대는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폭풍으로 인한 퇴적물 재배치, 강의 진로 변화, 인위적인 유속 
변화, 토사 하중이 황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다. 연안에 
대한 모든 전략과 계획은 홍수 위험 증가를 포함해 해수면 상승 및 기타 기후변화 관련된 영향과 
지형학적 과정 및 퇴적물 흐름 변화 등 예측되는 잠재적 변화를 고려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함을 갖추어야 한다. 

해안 생태계는 원래 매우 이동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상 방어가 지형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연안에 대한 모든 전략과 계획은 유연한 형태의 보호 수단을 채택하고 생태계 
복원 및 자연 기반 해결책의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8.2.3 구역 보호 

연안 및 해양 보호구역 범위의 확대 

황해 연안의 습지 서식지는 심각하게 소실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모든 자연적 연안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보호구역 지정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부족한 
점들이 파악되었다. 특히, 중국의 허베이성 난푸, 장쑤성 롄윈강, 양커우 (洋口 Yangkou), 둥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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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凌 Dongling), 그리고 현재 보호되지 않고 있는 한국 북서부의 주요 지역에 있는  도요∙물떼새 
주요 이동지역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보호구역은 일반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외의 경우에는 
조류의 통과나 털갈이, 월동 및 번식지 역할을 하거나, 점박이물범의 휴식지로 쓰이는 
보호구역처럼 특정 주요 종을 위해 선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다수의 조류에게 중요한 지점, 
개별 조류의 연간 생활 주기 및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필요한 지점, 연결성이 높은 지점(해당 
지점을 이용하는 조류가 여러 국가에 걸쳐 서식) 등을 식별하여 만조 시 조류가 채식지 및 
휴식지로  사용하는 모든 지역을 보호구역 경계 내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 보전 구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체수 조사 범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동기 동안 조류의 예상 회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며, 조류가 하루 동안에는 
채식지와 만조 시 휴식지 사이를 이동하고, 한 해 동안에는 황해 지역을 이용하며, 일생에 
걸쳐서는 더욱 많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추적기 부착, 가락지 회수, 유색가락지 재관측 등의 데이터로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가장 많이 연결된 지점을 파악함으로써(예: 네트워크 분석 사용) 주요 서식지 지점을 식별하는 
데에  개체수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다. 

세계유산 지정 

중국과 한국의 연속유산 등재 과정에서 황해 생태계 내 철새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주요 연안습지와 서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26 년에 제출 예정인 한국의 2 단계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도록 주요 연안습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북한의 국가습지목록도 북한 쪽 황해 연안습지를 잠정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당사국의 잠정 목록 갱신을 위한 국제 지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여러 국제 관계자들이 이러한 추진을 돕고 가속화하기 위해 기꺼이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또한 북한은 서식지 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보호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과 해안 
지역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위성 태그는 조류가 어디를 방문하고 해당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한다. 넓적부리도요가 털갈이를 할 때에는 북한 내 서식지를 이용하고 있다. 확장되고 있는 
북한의 자연 보호구역 및 철새 보호구역 목록에 추가할 우선순위 연안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태그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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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생태계의 이동성 지형학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여 보호구역 

경계를 조정하도록 고려 

 

황해 연안 생태계는 매우 역동적이어서 보호구역 경계를 정할 때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조간대 및 조류 서식지 분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보호구역 경계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20 년 후에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안 생태계의 물리적 변화에 따라 물새의 행동도 변화할 것이므로, 조류에게 가장 중요한 
서식지가 더 이상 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세계유산의 경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보전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 경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경계 변경을 통해 세계유산의 완전성과 보호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도 더 큰 유연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규정이 경계나 구역을 확장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8.2.4 구역 관리 

황해 연안습지는 조류 및 기타 생물다양성을 위한 습지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구역에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관리 계획, 최소 5 년 단위로 수립되며 황해 생태계와 EAAF 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에도 
이로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준수;  

- 관리 계획의 이행; 
- 직원들이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역량을 함양하기에 충분한 예산, 인프라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재원 확보.  

보전으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구역의 '핵심' 지역 내에서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토지 관리를 허용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계절에 따라 철새 무리가 머무르는 곳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경계 
또는 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러한 '보호구역'은 평상시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봄, 가을에 철새가 통과하는 주요시기에만 단기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조류와 지역 경제를 위한 살아있는 연안습지 관리 

조개 양식장, 양식장, 염전 등 다양한 살아있는 연안습지는 물새에게 채식지, 휴식지,  
번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및 국제 
지침을 수립하여 조류와 유관 사업 양측에 최적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체가 해당 부지를 포기한 후 이를 인계 받은 보전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조류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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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은 조간대에서 섭식을 선호하는 종의 중요한 만조 시 휴식지이자, 아르테미아 (brine 

shrimp)를 선호하는 조류의 채식지로써 광범위한 물새 종에게 귀중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중국 난푸/롼난 (滦南 Luannan) 해안선과 장쑤성의 소규모 지역 등 황해와 발해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한 염전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옌청시는 오랫동안 소금 도시로 불렸다.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염전이 건설되고 있다. 북한 남양과 한국 영광 염전에도 주요 염전이 있다. 

양어지는 상당한 수의 물총새, 왜가리, 섭금류, 갈매기, 심지어 물수리 Pandion haliaetus 를 

끌어들인다. 양어지의 높은 둑은 여러 섭금류가 만조 시에 휴식지로 즐겨 이용한다. 

해당 지역의 논은 다양한 조류와 수생 생물 종을 부양한다. 탸오쯔니에서는 도요∙물떼새가 인근 

논을 만조 시 휴식지로 사용한다. (아울러, 마른 농경지는 두루미를 포함한 다양한 종을 

부양한다. 예를 들어, 안후이성 내륙의 셩진호 (升金湖 Shengjin Lake)주변 중국 농부들은 

삼모작을 하지만 세 번째 벼는 수확하지 않고 겨울을 나는 흑두루미를 위해 남겨두는 대신  

보조금을 받는다.) 

향후 연안 보호구역 관리가 성공하려면, 생물다양성과 인간 소비 양쪽 모두를 위한 최선의 패류 

자원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역 중 일부를 이동성 물새 보전을 위한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동성 물새에게 중요한 보호지역 밖의 조간대 및 조상대 

서식지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구역은 지역 사회의 생계 수단과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 공동 관리 및 

자연 기반 해결책 접근법을 개발하도록 유인책을 추가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8.2.5 복원 

생태계 복원 

황해의 여러 중요 습지는 다양한 정도의 생태적 파괴를 겪었으며, 치밀하게 계획된 증거 기반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자연 식생 복원, 수문 체계 복원, 침입외래종 제거, 자연 재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조제 유지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 곳이나 자연적인 홍수 방지 능력 등을 포함해서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방조제를 내륙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관리적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복원을 시도할 때 갯벌의 면적과 수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담수와 퇴적물 흐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황해로 흐르는 강에 위치한 인프라의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 

생물종을 위한 공학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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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son 과 Straw254는 연안 보호지역에 만조 시 휴식지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 매립으로 인해 적합한 장소가 모두 용도 변경되어 많은 새떼가 썰물이 빠져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휴식지를 찾아 날아다니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조 시 휴식지가 채식지보다 물새에게 더 큰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호주에서 시범적으로 시도되었고 한국의 금강 하구 솔리 갯벌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혁신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인공 부유식 휴식지의 활용이다(그림 ).255 그 외에도, 관리자가 만조 
시 모래톱 혹은 휴식지 제방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한국에서는 유부도 갯벌과 고창 갯벌 복원 
사업을 통해 철새들의 휴식지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 점박이물범의 휴식지 조성으로 해양 포유류 보호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번식지로 쓸 수 있는 인공 플랫폼은 송전탑에 둥지를 틀기 시작한 황새와 
저어새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보호지역과 도시 지역에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해당 지역을 지나는 섭금류 무리가 긴 
여정에 필요한 먹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먹이 보충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는 
자연적 먹이 공급이 붕괴된 붉은어깨도요를 위하여 압록강에서 시행되었다. 이 때 제공된 
먹이는 다른 야생 갯벌에서 수확한 것이었는데, 향후에는 양식된 먹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야생 서식지가 계속 줄어들고 토지 이용에 대한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이동 중인 섭금류를 위한 
인공 채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장소는 생태 관광 명소로 활용되어 해당 지역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윈난성 쿤밍시의 추이후 호수에서 붉은부리갈매기 Chroicocephalus ridibundus 에게 
인공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인기 있는 관광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254 Jackson & Straw 2021 
255 BirdLife Australi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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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공 부유식 휴식지에서 휴식 중인 알락꼬리마도요. © D. R. Weller 

8.2.6 자료 가용성 강화  

미래에 자원 관리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도요∙물떼새의 황해 연안 
이용에 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데이터 공백이 존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도요∙물떼새류 현황 및 분포 
- 도요∙물떼새의 생태적 요구사항 – 예를 들어 먹이 요구사항, 털갈이 시 요구사항,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적응력 등  
- 도요∙물떼새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협 요인. 현재 화학적 오염, 기후변화 및 

기타 요인이 무척추동물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이다.  
- 확인된 주요 위협 요인에 대한 해결책. 예를 들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침입외래종을 관리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기법을 개발 및 시험해야 한다.  
- 연결성 (위성 표지 및 기타 조치 활용), 생물 계절학 및 EAAF 상 황해를 이용하는 조류의 

상태.256  
 

황해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획자와 관리자에게 즉시 공유 및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은 www.conservationevidence.com 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이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중한 문헌 검토를 
거쳐야 한다.  

추가 연구가 시급한 주제는 아래 부록 5 에 나열되어 있다.  

                                                

256 Chan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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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의 개발 

현재 황해 주변의 여러 서식지에서는 서식하는 이동성 도요∙물떼새의 개체수 모니터링이 연중 

다양한 시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모니터링의 공백을 메우고, 관찰 내용을 보고하는 방식을 

표준화하며, 여러 현장 및 국가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권자는 실시간으로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여 더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계획하거나 

교란적 활동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AAFP 가 유입되는 데이터 흐름을 통합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자원봉사 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이, 특히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물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시민 과학’을 활용하는 것을 더 적절히 계획하고 

조율함으로써 덜 유명하거나 보호지역이 아닌 장소도 모니터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국제습지연합이 진행하는 아시아물새센서스와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철새이동경로 전반의 데이터 통합을 가능케 하고, 람사르협약과 EAAFP 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식별하는 수치 기준을 제공하는 EAAF 보전현황검토를 통해 물새 

개체수 추정치를 갱신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습지연합은 물새 모니터링에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EAAFP 의 물새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국가, 지역 및 철새이동경로 차원의 분석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개선을 가능케 할 표준화된 방법론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다. 

황해에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철새이동경로 보전을 분석하고 업무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부록 6 에는 물새 모니터링 이외 현장 모니터링 시 필요사항이 

요약되어 있다. 

8.2.7 역량 구축  

생태 및 습지 관리, 최신 IT 기술, 위성 표지, 자동 카메라,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장 관리자는 현장 관리 및 복원 계획과 관리에 대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국제 프로그램, 

기관 및 비정부기구 (부록 3 참조)로부터 기술 지원, 자금 지원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개국 모두 이미 현장 직원의 조류 식별 능력이 향상되었다. 한국과 중국에는 적절한 조류 

안내서가 있지만, 북한에는 종합적인 조류 식별 안내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번역과 인쇄를 위한 

소액의 자금 지원만 확보된다면 최신판 중국의 조류 가이드를 활용하여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98 

 

9 결론 

2012 년 IUCN 상황분석257 은 멸종 위기에 처한 황해 조간대 및 관련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황해 3 개국과 파트너들 모두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전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완전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 단계 등재를 조건으로 두 건의 연속 세계유산을 등재시켰다. 또한 최근 

다수 연구 논문을 통해 이동성 도요∙물떼새와 기타 동식물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장소를 추가적으로 파악했으며, 여러 자연보호구역이 새롭게 지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공백이 남아 있다.  

3 개국 모두 연안습지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연안 매립의 속도를 크게 낮추고 풍력발전시설 

개발을 규제하며 불법적으로 개발된 장소와 양식장을 자연 상태로 복원하고 침입외래종을 

퇴치하며 쓰레기 투기와 오염을 규제하였다. 투기와 오염 수준이 감소했다는 증거는 있지만,258 

화학물질은 잔류기간이 길고 과거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간대 습지는 ‘보이지 않는’ 

생물다양성의 손실로 고통받고 있다.  

연안 매립을 중단하고 보호구역 체계를 확대하며 주요 장소의 보호와 보전 관리 수준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동성 도요∙물떼새와 해양포유류, 

어류의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녹조류와 해파리 대발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모자반과 갯끈풀 밭의 면적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황해 생태계는 여전히 위급한 상태로 조간대 서식지는 면적이 감소하고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황해 생태계가 생태적 건강상태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요인들에 대응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생태계에 유입되는 하천 토사의 유실과 가속화된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기후변화 하에서 황해를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 그러나, 황해 연안습지의 보전과 복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자연 

기반 해결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황해는 3 개국이 같은 해역과 생물자원을 공유함과 동시에 각각 이 지역의 지속적인 오염과 

남용에 기여하고 있어 다른 두 나라가 함께 조화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긴급한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공유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물은 국경을 가로질러 흐르고 어류, 조류 및 기타 

생물상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에 해양 공간의 관할권과 주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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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3 개국이 현안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용하기 위해 각자가 수행할 

역할에 합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수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더해, 황해의 생태계는 더 넓은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해류는 황해로부터 태평양으로 

흐르고 기후와 해수면은 전 지구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동성 동물은 그 특성으로 인해 

여러 국가, 특히 EAAF 국가들의 영토 내에서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황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3 개국은 특히 기후변화, 해양 환경 오염 및 외래종의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더 광범위한 글로벌 및 국제 프로그램과 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세계와 가능한 최선의 

지원과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  

어업, 양식업, 관광, 공중보건 및 기후변화 억제 노력 등 황해 생태계의 건강상태와 생산성 

유지에 의존하는 여러 경제 부문 간에는 상당한 잠재적 시너지가 존재한다. 보전 관련 기관은 

이러한 시너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자연 기반 솔루션의 시행을 포함한 자체적인 계획과 니즈가 

더 광범위한 부문 및 지역 단위 계획에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황해 보전의 성공 여부는 통합적이며 혁신적인 보호, 관리 및 복원 접근법의 광범위한 채택, 

그리고 환경 보호론자, 어민, 양식업자, 보건 종사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 등 건강한 황해 

생태계에 의존하는 다양한 부문 간의 시너지에, 또한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같은 문제에 직면한 

3 개국, 그리고 이를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많은 국제적 파트너 간의 친선과 국제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  

EAAFP, 람사르협약, 세계유산협약, IUCN 의 황해/서해 워킹그룹, ADB 지역 철새이동경로 

이니셔티브 및 최근 부상하는 세계해안포럼과 같은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동맹은 3 개국 상호 

간에 그리고 기타 연안국과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물다양성, 특히 이동성 물새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이니셔티브, 

생물다양성협약,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해양 보전 이니셔티브, 해양법 관련 협의, 아시아의 

세계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을 위한 범국경적 및 지역적 협력프로그램, UNDP 의 황해 관련 사업, 

그리고 습지와 물새의 보전에 특화된 여러 국제 비정부기구의 장소별, 지역별 사업 등 다른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와 통합될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모든 활동과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지역사회, 일반 대중, 정부의 계획 담당자와 관료 및 

연안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인식 증진에 

의존하고 있다. 학계도 연구활동을 통해 보전 계획 및 개입이 원격 감지 모니터링과 현장에서 

측정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한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012 년 IUCN 상황분석이 발표된 후 10 년간 황해 국가들이 연안습지 보전에서 이룬 엄청난 

성과는 황해 연안뿐만 아니라 EAAF 를 넘어서 낙관적 전망과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2022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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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게 될 10 년 후에 황해 

국가들이 최근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EAAF 와 전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 이 성공의 척도는 현재 아직 전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된 이동성 물새 개체수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새들이 

우리가 이들과 공유하는 연안습지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파수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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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록 

부록 1. 황해 의존도가 높은 국제적 멸종위기 및 준위협종 조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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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https://www.iucnredlist.org/ 
260 IUCN. (2012). IUCN Red List Categories and Criteria: Version 3.1. Second edition.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261 도요∙물떼새류 관련 정보만 있음 - Conklin 외. (2014). 
262 Mundkur, T. & Langendoen, T. (2022) Report on the Conservation Status of Migratory Waterbirds of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First Edition. Report 
to the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Wetlands International, Ede, The Netherlands. https://www.wetlands.org/eaaf-conservation-status-review/  
263 부록 4 에 명시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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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Wei 외. (2022) Genome-wide data reveal paraphyly in the sand plover complex (Charadrius mongolus/leschenaultii). Ornitholgy 139: 1-10. 
https://doi.org/10.1093/ornithology/ukab085. 해당 논문은 Charadrius mongolus 를 ‘Siberian Sandplover’ Charadrius mongolus mongolus 와 C. m. stegmanni (두 아종 모두 
EAAF 에 존재), 그리고 ‘Tibetan Sandplover’ Charadrius atrifrons atrifrons, C. a. pamirensis 와 C. a, schaferi 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129 

 

종 학명 IUCN 
적색목록 
범주259 

IUCN 
적색목록 
기준260 

EAAF 잠정 
적색목록 
평가261 

EAAF 
등재 
이유  

EAAF 내 
고유종 
여부 

EAAF 
1% 
기준262 

추세 황해 
생태계 
용도 

활용 
서식

지  

가장 중요한 
서식장소263 

마도요 Numenius 
arquata 
orientalis 

NT A2bcd+3
bcd+4bc
d 

   1,000 St M,W In  

알락꼬리

마도요 

Numenius 
madagasc
ariensis 

EN A2bc+3b
c+4bc 

VU265266 A2/3/4 ○ 350  M In 마안도 갯벌, 
홍곤도 갯벌, 
금강 하구 
(유부도 포함), 
압록강 하구, 
황해 삼각주 
국가급 
자연보호구 

큰뒷부리

도요 

Limosa 
lapponica 
menzbieri 

NT A2abc+3
bc+4abc 

VU A3/4 ○ 1,200  
 

M In 압록강 하구 

Limosa 
lapponica 
baueri 

VU A3/4 ○ 1,300 
 

M In 

흑꼬리도

요 

Limosa 
limosa 
melanuroi
des 

NT A2bcde+
3bcde+4
bcde 

NT   1,600 St 
? 

M In  

                                                

265 검은머리물떼새의 극동지역 아종인 Haematopus [ostralegus] osculans 는 독자적인 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Senfeld, T., Shannon, T.J., van Grouw, H., Paijmans, D.M., 
Tavares, E.S., Baker, A.J., Lees, A.C. & Collinson, J.M. (2020) Taxonomic status of the extinct Canary Islands Oystercatcher Haematopus meadewaldoi. Ibis 162: 1068-1074. 
Doi: 10.1111/ibi.12778  
266 Conklin 외. (2014) 의 분석 이후 개체수 현저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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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학명 IUCN 
적색목록 
범주259 

IUCN 
적색목록 
기준260 

EAAF 잠정 
적색목록 
평가261 

EAAF 
등재 
이유  

EAAF 내 
고유종 
여부 

EAAF 
1% 
기준262 

추세 황해 
생태계 
용도 

활용 
서식

지  

가장 중요한 
서식장소263 

Limosa 
limosa 
bohaii267 

?  ○ ? ? M In  

꼬까도요 Arenaria 
interpres 

LC  NT [VU] A2  300 
 

M M, 
Rc 

 

붉은어깨

도요 

Calidris 
tenuirostri
s 

EN A2bc+3b
c+4bc 

VU268 A3/4 ○ 4,300  M In 압록강 하구, 
솽타이쯔 하구 
및 랴오둥만 
내만 

붉은가슴

도요 

Calidris 
canutus 
rogersi 

NT A2abc+3
bc+4abc 

VU A3/4 ○ 540 St ? M In 롼난 - 쯔이둥 
해안 

Calidris 
canutus 
piersmai 

 VU A3/4 ○ 560 
?  

M In  

붉은갯도

요 

Calidris 
ferruginea 

NT A4abc VU [EN] A2/3/4  900   M In, 
Sp 

압록강 하구, 
롼난 - 쯔이둥 
해안 

넓적부리

도요 

Calidris 
pygmaea 

CR A2abcd; 
C1+2a(ii) 

CR  ○ 8  M, Mo In 옌청 국가급 
자연보호구, 
탸오쯔니 

                                                

267 최근 기재됨 (Zhu, B.-R, Verkuil, Y.I., Conklin, J.R., Yang, A.L, Lei, W.P., Alves, J.A., Hassell, C.J., Dorofeev, D., Zhang, Z.W. & Piersma, T. (2021) Discovery of a 
morphologically and genetically distinct population of Black-tailed Godwits in the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Ibis 163: 448–462. https://doi.org/10.1111/ibi.12890) – 개체수 
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음. 
268 Conklin 외. (2014) 의 분석 이후 개체수 현저히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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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학명 IUCN 
적색목록 
범주259 

IUCN 
적색목록 
기준260 

EAAF 잠정 
적색목록 
평가261 

EAAF 
등재 
이유  

EAAF 내 
고유종 
여부 

EAAF 
1% 
기준262 

추세 황해 
생태계 
용도 

활용 
서식

지  

가장 중요한 
서식장소263 

(둥타이 해안), 
루둥 해안 

민물도요 Calidris 
alpina 
actites 

LC  VU D ○ 9 ? M In  

큰부리도

요 

Limnodro
mus 
semipalm
atus 

NT A2cde+3
cde+4cd
e;C1 

NT [VU] A/C ○ 280 St M In, 
Sp 

간위 해안, 
롄윈강 해안  

노랑발도

요 

Tringa 
brevipes 

NT A2ac+3c
+4ac 

NT A ○ 700 St M M, 
Rc 

황허 삼각주 
국가급 
자연보호구, 금강 
하구 

청다리도

요사촌 

Tringa 
guttifer 

EN C2a(i) EN C2 ○ 10 St? M, Mo In 롄윈강 해안, 
탸오쯔니 
(둥타이 해안), 
루둥 해안, 둥링 
해안 

검은머리

갈매기 

Saundersil
arus 
saundersi 

VU A3cde+4
cde 

  ○ 340 
?  

B,W Su, 
Sa, 
In 

압록강 하구, 
솽타이쯔 하구 
및 랴오둥만 
내만, 황허 
삼각주 국가급 
자연보호구, 
둥링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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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학명 IUCN 
적색목록 
범주259 

IUCN 
적색목록 
기준260 

EAAF 잠정 
적색목록 
평가261 

EAAF 
등재 
이유  

EAAF 내 
고유종 
여부 

EAAF 
1% 
기준262 

추세 황해 
생태계 
용도 

활용 
서식

지  

가장 중요한 
서식장소263 

고대갈매

기 

Larus 
relictus 

VU A3c   ○ 210  
? 

W In 압록강 하구, 
황화-창저우 
해안, 톈진 연안 
갯벌, 황허 
삼각주 국가급 
자연보호구 

뿔제비갈

매기  

Thalasseu
s 
bernsteini 

CR C2a(i,ii); 
D 

  ○ 1 
 

B R, 
Ma 

칭다오 해안 및 
자오저우 만 
(胶州湾 
Jiaozhou Bay), 
영광 육산도 및 
고창 갯벌 

섬개개비 Helopsalte
s pleskei 

VU C2a(i)   ○ 
269  [25-
99] 

 B Ri   

 

추세 기호: 위쪽 화살표 = 증가세, 아래쪽 화살표 = 감소세, St = 안정세,  ? = 불확실 

용도 부호: M = 이동, W = 월동, B = 번식, Mo = 털갈이 

서식지 부호:  Sa = 모래톱, Mu = 뻘톱, In = 조간대 갯벌, E = 하구, F = 담수 습지, A = 농경지, Ri = 바위섬, Rc = 암석 해안, Ma = 심해, Sp = 염전, 

Su=나문재속 Suaeda, Sc=고랭이속 Scirpus

                                                

269 섬개개비는 물새가 아니며 따라서 람사르협약 기준 6 이 명시하는 개체수 1%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전세계적으로 추정되는 해당 종의 EAAF 고유 개체수는 적음을 
유의해야 한다. (1% = 25-99) (BirdLife International (2022) Species factsheet: Helopsaltes pleskei. http://www.birdlife.org 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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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2030 년까지의 실행계획 (Y17, Y18, Y19 및 Y20 은 각각 2017, 2018, 2019 및 2020 년 옌청에서 개최된 연안습지 국제심포지엄 결과문서의 

권고사항을 지칭함)  

목표 전략 / 활동  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연안 거버넌스 파편화 감소   최고위 국가 당국 산하에 기관을 설치하여 모든 관련 국가, 주정부 및 지방 

관할기관이 해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관은 연안 

생태계의 보호,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지속 불가능한 해안 관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육지, 

담수 및 해수 환경 및 서식 종 

관리; 기후변화 (에너지 및 

적응/완화), 농업, 공간계획 및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황해 범국경적 협력 강화   IUCN 이 주도하는 황해 워킹그룹을  잠재적으로는 세계 연안 포럼의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도 포함하여 제도화한다.  

 세계유산 관리를 위한 지역 조정 위원회 (잠재적으로는 EAAFP)를 설립 및 

운영한다. 

3 개국 정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공동 협력 
강화  

 EAAFP 의 황해 태스크포스를 통하는 방식을 포함해 EAAF 관련국과 지속 

협력한다. 

 철새이동경로 중 동일한 조류가 지나는 서식지와 자매결연협약을 모색한다 
(Y18). 

 

와덴해와의 협력 강화  양해각서 등의 방법을 통해 와덴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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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 활동  이해당사자 

정책 및 계획 

추가적인 연안 매립 중단  매립 관련 정책 및 규제와 그 집행을 강화한다.  

 추가 매립이 시행되지 않도록 측량과 GIS 분석을 시행하여 모니터링한다. 

3 개국 정부 최고위급 

모든 재생에너지 및 항만 개발이 
조류 친화적이도록 보장.  

 지방정부의 권한을 줄여 사업 승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강화한다.  

 항만, 풍력발전시설 및 기타 주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후속 계획 

및 개입 과정을 개선한다. 철새 및 어장 등 생물다양성을 최우선순위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재생에너지 시설, 특히 풍력발전시설 및 관련 송전 시설의 입지와 설계는 

조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 (Y18). 

엄격한 법 집행의 지원을 받는 

3 개국의 기획 및 규제 담당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연안습지와 
관련 생태계를 보전하고 식량 
안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자연 기반 해결책으로서 
연안습지와 관련 생태계의 
가치를 홍보. 

 황해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분야 간, 이해당사자 간 

시너지를 촉진한다.  

 

국가 및 국제 블루카본 전략에 

황해의 편입 모색  
 연안습지 생태계가 파리협약 국가결정기여에 대한 기여를 포함하여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및 완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실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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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 활동  이해당사자 

점오염원 및 일반적 토지 활용 

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상류 

오염물질의 배출 통제 

 점오염원을 식별하고, 농지유출수 유출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농업 관행을 

강화하며,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더욱 잘 통제한다. 

3 개국의 산업, 농업 및 

수자원 담당 부처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 해운 안전 
강화 

 유출 사고를 야기하는 기업에 상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3 개국 정부의 동의 및 적용 

모든 연안 관련 전략 및 계획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연안에 대한 전략과 계획은 해수면 상승, 홍수 위험 증가를 포함한 기타 

기후변화 관련 영향, 그리고 퇴적물 흐름에 대한 인위적 변화에 따른 결과를 

포함한 지형학적 과정의 영향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잠재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서식지 지정/보호 

철새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를 
위한 보호지역 공백 메우기.  

 추가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추적 및 가락지 부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 상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백 분석을 실시한다.  

 일정 수준의 보호 또는 개선된 관리를 통해 모든 중요 공백을 메운다. 

과학적 연구 조언을 토대로 

각국 중앙 및 지방 정부 

모든 주요 철새 관련 장소를 
포함한 황해 세계유산 등재 완료 

 모든 주요 서식지를 포함하고 잘 준비된 한국과 중국의 2 단계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되도록 보장한다.  

 잠재적으로 등재 신청까지 갈 수 있도록 북한의 잠정목록을 갱신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세계유산협약 3 개 당사국, 

국제 지원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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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전략 / 활동  이해당사자 

세계유산 (및 람사르) 협약 
연안습지 및 EAAFP 네트워크 
서식지의 경계 조정 절차 고려  

 이동성 물새의 연결성 유지를 포한한 지형 및 기후변화 관련 요인에 대비해 
필요에 따라 보호지역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한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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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요 서식지에서 복원을 

포함하도록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관리계획은 증거에 기반하며 포괄적이어야 하고 (물새를 위한 안전하면서 

교란 요인이 없는 적절한 채식지, 휴식지 및 둥지영역 마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 사회의 참여를 구조화해야 한다 (Y20, Y19) 

 관리계획을 더 큰 규모의 토지 이용 및 개발계획에 편입한다.  
 모든 보호지역의 예산 절차가 기반시설과 장비 투자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 구축 등 인력 관련 투자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3 개국 중앙 및 지방정부 

모든 주요 도요∙물떼새 연안 
채식지 갯벌이 만조 시에는 
안전한 휴식지를 보유하도록 
보장 

 모든 주요 보호지역에서는 연간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조 시 
서식하는 이동성 조류의 휴식지를 조사하여 그 휴식지가 보호받고, 적절히 
관리되며충분한지를 보장하고, 조류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새로운 
휴식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만조 시 고지대 휴식지 확보를 
위한 각국 보호구역 관리자 
전원 

패류 양식장, 염전, 양식장 및 
해양 양식장 등 살아있는 
연안습지에 대해 생물다양성에 
유해제를 포함한 적절한 
관리대책 도입 

 물새와 지역 경제 모두의 이익을 위해 패류 양식장, 염전, 양식장 및 해양 
양식장을 포함한 살아있는 연안습지의 관리에 대해 증거 기반 지침을 개발 
및 적용한다.  

 법 집행 기관에서 지원하는 통제 규정을 신설한다.  

3 개국 중앙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한 관광 보장 및 습지 
서식지에 해롭지 않고 교란 없는 
방식의 야생 조류 탐조를 포함한 
생태 관광 개발. 

 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 및 관광객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강화한다.  

 관광객들이 야생동물뿐만 아리나 우수한 환경과 수준 높은 생태관광 경험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지의 환경과 습지에 서식중인 
야생동물을 관광 경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삼는 IUCN 지침에 부합하는 
‘생태관광’ 지침을 도입한다. (Y17) 

국가 지침에 의거한 해당 
서식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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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이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관광객들이 서식지에서 야생 조류를 
탐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배포한다.  

 황해 연안을 따라 생태관광 탐방코스를 구축하여 방문자 센터를 연결하고 
공통의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을 고려한다. 

복원 
습지 소실을 대체하기 위해 어떤 
지역이 복원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연안습지 
복원계획 개발  

 

 3 개국이 전체 해안선 측지를 실시해 연안습지 복원이 시급한 우선지역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왕립조류보호협회 (RSPB)의 지속가능한 영국 해안 
보전 프로젝트와 유사한 방법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물새에게 안전하고 교란 없는 채식지, 휴식지, 둥지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황해 연안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다목적 채식지, 휴식지 및 둥지영역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며 해당 위치의 네트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Y20). 

 각국은 과거의 모든 인위적 소실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 년까지 
예상되는 소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우선복원지역을 설정했으며 
우선복원지역의 연안생태계를 충분히 복원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3 개국 

증거 기반 지침 및 국제적 
모범사례의 활용을 통해 
효과적인 습지 복원을 보장  

 3 개국 모두 국제습지연합 및 세계연안포럼에서 등에서 개발 중인 증거 기반 
지침 및 국제적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지역의 복원을 시행한다.  

 각국은 지난 30 년간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소실된 생태계의 최소 50%를 
대체하기에  충분한 연안생태계 서식지 복원계획을 개발 및 시행하였다.  

 

3 개국 

종 보전: 비(非)서식지 기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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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획 제한   금어기 도입, 파괴적 어업 방식 금지, 어선의 수 감소 
 단위노력 당 어획량 안정화 

3 개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적용 

물범, 상괭이 및 거북 등 주요 
종에 대한 실행계획 개발. 

 증거 기반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종 모니터링을 통해 개체수가 회복 중임이 확인되었다. 

지역 전문가, 관료, 관리자 및 
비정부기구 

황해에서의 갯끈풀 및 기타 
침입외래종 근절을 위한 조율된 
증거 기반 계획의 시행  

 침입외래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합의된 국가 차원 근절 전략 및 지역 실행계획을 토대로 근절 정책을 

도입한다.  
 2030 년까지 황해 연안에서 갯끈풀을 박멸한다.  

3 개국 정부, 대중 및 서식지 

관리자 

모니터링, 연구 및 데이터 공유  

적절한 연구를 통한 주요 지식 
격차의 해소 

 황해 연안 생태계와 이동성 물새의 보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연구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3 개국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 

 생태학적 연관관계와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잘 조율된 
다학제적 연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Y20) 

 출판물의 수를 늘린다.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책 도출을 위해 지식격차에 대응한다.  

정부 및 출연기관이 주요 
사안에 자금 집중 

오염 관련 지식 향상   오염 모니터링, 공개 보고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한다. 3 개국 각국이 독자적으로 

모니터링하지만 데이터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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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데이터 및 기타 정보의 

공유와 보고를 위한 황해 

협력플랫폼 개발 (Y20) 

 잘 조율된 연중 물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전시킨다. (Y20) 

 EAAFP 물새 모니터링 태스크포스가 진행 중인 호환 가능한 물새 및 습지 

모니터링 기준 및 방법론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한다. 

 호환 가능한 물새 및 습지 모니터링 기준 및 방법론을 도입한다.  

 물새 및 습지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기능하도록 

한다.  

EAAFP 네트워크 서식지뿐만 

아니라 EAAF 전체 

세계연안포럼을 통해 개발될 
온라인 세계 연안생태계 보전 
도구집과 같은 보전 관련 증거 
자료집의 개발에 기여하고 이를 
배포 

 

 조간대 습지 및 관련 서식지의 관리 및 복원 증거 수집에 기여하고 이를 
지침서로 작성하여 전파 및 배포한다.  

 증거 기반 보전 조치를 시행해 효과적이지 않은 조치에 대한 자원 낭비를 
피한다.  

연구자 및 보전관련 인력 

전원 

역량 구축 및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 관리,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적절한 기술적 역량 보장 
 METT 지수를 활용해 필요한 역량을 분석한다. 
 물새 및 기타 생물다양성을 위한 연안습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역량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모든 정부 및 기술연구소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자금원 보장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역량개발계획에 자금을 지원한다.  
 연안습지 유지 및 복원에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재정 관련 정부부처, 산업계 

기여, 국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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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교육 및 대중 인식 증진 

황해 연안 습지의 지역, 국가적 

인식과 긍지를 구축하고 관광 

장려 등을 통한 국제적 인식도 

증진  

 습지 센터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실증하고 개선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방문자 경험 창출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관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교육, 생태관광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습지 보전 및 관련 
해결책의 수립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 (Y20)  

 
 기존의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증진 (CEP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입안자 및 개발자에 초점을 두고 황해 
조간대 습지와 관련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인식 증진 및 봉사활동을 계획, 시행 및 강화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학교, 

교육자, 정부 소속 CEPA 

(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 

증진 프로그램)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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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요 유관 국제/국내 프로그램 목록 

아시아개발은행 (ADB) (https://www.adb.org/)  

2021 년 10 월 개최된 제 15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과 EAAFP 는 지역 철새이동경로 이니셔티브 (RFI)를 발족하였다. EAAF 
습지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장기적 프로그램인 RFI 는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지역단체, 개발기관, 민간부문 및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될 것이며, EAAF 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실현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할 것이다. RFI 활동은 이동성 물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먼저 이동성 물새의 EAAF 상 습지 활용이 지역 및 지구 환경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완벽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물새는 전세계적으로 인기있어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완벽하며,  ‘진주 목걸이’처럼 연결된 습지를 다음 세대를 위해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다.   

RFI 는 먼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0 개국을 대상으로, 철새 측면에서의 가치, 핵심적 생태계 
서비스 관리의 공동이익 및 철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주요 조치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 
습지 50 여개소를 선정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RFI 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마련해 
이를 통해 각국 정부에 대출을, 시민사회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10-20 년 동안 최소 
30 억 달러의 재원을 조달하고 동원하여 EAAFP 전략계획 2019-2028 의 목표를 지원 및 
강화하고 우선순위 습지 네트워크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FI 는 또한 각 기관의 역량 수요 대응과 철새이동경로 상 지역적 협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https://www.birdlife.org/)  

1993 년 국제조류보호회의 (ICBP)는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로 개편되었으며, 버드라이프 
파트너십이 탄생했고 이는 120 개 파트너 기관의 협력체로 성장하였다. 버드라이프 파트너십은 
자연과 사람이 더욱 조화롭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자연자원의 자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사람들과 협력하여 
조류와 서식지, 전세계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버드라이프는 야생 조류의 멸종 
방지, 모든 조류의 보전 상태 유지 및 가능한 경우 개선, 조류 및 기타 생물다양성에 있어 중요한 
장소 및 서식지의 보전, 인류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생태적 체계를 유지하고 인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역량을 부여하고 빈곤 완화에 기여하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 및 발표하고, IUCN 의 조류 적색목록을 작성하며 IUCN 
보전서비스위원회 산하 조류전문가 그룹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고유조류서식지역, 주요 
조류 및 생물 다양성 지역 (IBA) 및 중요생물다양성지역 (KBA)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버드라이프 아시아 파트너십은 중국의 여러 도시 및 성의 조류 동호회 결성을 장려하며, 정부, 
학교 및 지역사회와도 협력한다. 버드라이프는 또한 EAAFP 의 파트너이다.  

새와 생명의 터 (http://www.birdskorea.org/BK-Startpage.shtml)  
새와 생명의 터는 한국 및 황해 생태지역 내 조류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규모 
단체이다. 2004 년 설립된 이 단체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인류 및 다른 종에도 이익이 되는) 
진정한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의사결정권자들이 국가와 전세계의 공동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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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연구, 계획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의 독립적인 비정부기구이다. 

새와 생명의 터는 한국 내 조류 개체수 변화를 상세히 담은 조류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기관은 북한, 그리고 황해를 중심으로 한 EAAF 경로에서 시행되는 EAAFP 와 한스자이델 
재단의 조사를 지원하며 이에 참여한다.  

중국조류학회 (COS) (http://www.chinabird.org/jianjie-en.htm) 및 중국탐조네트워크 
(http://www.chinabirdnet.org/)  
중국조류학회 (COS)는 조류학 및 조류 보전에 힘쓰는 대표적인 비정부기구로 중국 조류학의 

발전,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및 중국 내 멸종위기 조류의 연구 및 보전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류학회 회원의 대부분은 대학, 연구기관 및 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조류학자이다. 

학회에는 4 개의 전문가그룹이 있으며 이 중 물새 및 두루미 전문가그룹과 조류 가락지 부착 

전문가그룹은 매년 조류조사에 참여하고 보고서와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국가 조류 가락지 

부착 사업의 황해 보전 부문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학회는 탐조자의 관찰을 바탕으로 규정에 

부합하며 검증된 조류 관련 기록을 담은 중국 조류 보고서를 매년 갱신하여 발간한다.  

중국탐조네트워크는 최근 중국에서 여럿 등장한 지역 탐조단체를 연결하고 이들의 기록을 

중국 조류 보고서 작성에 제공한다.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CMS) (https://www.cms.int/)  

UN 의 환경협약인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CMS)은 이동성 야생동물과 서식지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한다. CMS 는 이동성 야생동물이 지나는 국가, 

즉 경로 국가를 한 데 모아 이동경로 범위 전반에 걸친 국제적으로 조정된 보전조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멸종위기종은 협약의 부록 I 에 명시되어 있으며, CMS 는 다수의 

멸종위기에 대해 경로 국가 간 공동 행동을 장려한다. 국제 공조가 필요하거나 이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동성 야생동물은 협약의 부록 II 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CMS 는 경로 국가들이 국제 및 지역 협정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황해 3 개국은 회원국이 

아니지만 중국은 협약에 따라 일부 MOU 에 서명했다. CMS 는 다른 여러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언론계 및 기업 부문의 파트너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https://www.eaaflyway.net/)  

EAAFP 는 2006 년 11 월 6 일 출범하였으며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 및 이에 의존하는 인간의 
생계 보호를 목표로 한다. 현재 18 개 국가 정부, 6 개 정부 간 기관, 13 개 국제 비정부기구, 1 개 
국제기구 및 1 개 국제 민간 기업 등 총 39 개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2006 년, 중국은 
2008 년, 북한은 2018 년 4 월 EAAFP 에 가입하였다. 파트너십은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 간 대화, 협력, 협업을 촉진하는 등 철새이동경로 전반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해당사자로는 모든 수준의 정부 서식지 관리자, 기술연구소,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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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개발 기관, 산업 및 민간 부문, 학계, 비정부기구, 지역사회단체 및 지역 주민 등이 
포함된다. EAAFP 의 업무의 일환으로 황해 전담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생태지평 (EHI) (https://ecoin.or.kr/)  

생태지평 (EHI)은 생태적 자율성, 책임, 다양성 등의 가치가 존중받고 평화와 나눔의 이상이 

실현되는 생태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2006 년 설립된 비정부기구 기반 환경연구소이다. 이를 

위해 생태지평은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사회적 연구를 

실시하며, 한국과 북한의 환경보전조치를 수립하고 교류를 실시하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연대를 추진한다. 특히 서해 갯벌의 보전, 지역사회 기반 활동과 방문자 센터 역할 강화에 

헌신하며,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정책을 지원하고, 1 단계 세계유산 등재신청 절차에 

참여하였다.  

국제이동경로네트워크 (https://www.globalflywaynetwork.org)  

국제이동경로네트워크 (GFN)는 장거리 이동 도요∙물떼새의 개체통계학적 장기 연구에 

전념하는 전세계 연구자 간 파트너십이다. 2006 년 Theunis Piersma 교수와 Allan J. Baker 
교수는 급변하는 세계의 이동성 도요∙물떼새를 더 잘 이해하고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버드라이프 네덜란드를 통해 국제 기금을 조달하였다. GFN 파트너십은 급변하는 세계에서 

도요∙물떼새 개체수 결정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전세계의 도요∙물떼새 비교 

개체통계학과 이동 추적 연구의 장점들을 적용하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도요∙물떼새에 대한 현장 연구의 주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GFN 은 EAAF 를 

포함한 모든 주요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파트너를 보유하며, GFN 의 연구 노력은 도요∙물떼새 

이동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체수 변화 경향성을 분석하며 변화 요인을 식별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식별하고 세계유산을 포함한 보호지역의 경계를 

정하는 데 기여했다.  

한스자이델 재단 (https://www.hss.de/en/about-us/our-mission/)  

한스자이델 재단은 독일인의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1967 년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의 민주주의, 평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역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는 북한에서 지속가능한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습지 조류 
조사 및 보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홍콩 야조회 (HKBWS) (https://www.hkbws.org.hk/web/eng/index_eng.htm)  

홍콩 야조회는 1957 년 설립되었다. 정기적으로 회보와 홍콩 조류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 
외에도, 탐조 투어와 실내 모임 등을 주최한다. 홍콩 야조회는 습지 관리자 교육 시설을 통해 
마이포 자연보호구역 관리를 돕고, 홍콩 조류 목록을 갱신하며, 1999 년에는 HKBWS 
중국보전기금을 설립하여 중국의 탐조인 및 조류학자의 탐조활동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탐조를 촉진하기 위해 20 개 이상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수준에서의 탐조행사를 
주최하고,  조류 조사와 연구를 실시, 중요 조류 서식지를 관리하며 중국 본토의 탐조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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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2005 년 홍콩야조회는 버드라이프와 협력하여 중국 본토에서의 
탐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차이나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  

주요 조류 및 생물 다양성 지역(IBA) (https://www.birdlife.org/worldwide/programme-
additional-info/important-bird-and-biodiversity-areas-ibas)  
주요 조류 및 생물 다양성 지역(IBA) 프로그램은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이 운영한다. IBA 란: 
조류 및 다른 생물다양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하며, 보전을 위한 실용적 도구로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실질적 보전 조치가 가능한 명확히 설정된 구역이며, 강력하고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식별되었으며,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소를 뜻한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현재까지 전세계 200 개 국가, 영토 및 해양 환경에서 13,000 개소 이상의 IBA 를 

식별 및 문서화하였다.  

국제두루미재단 (ICF) (https://www.savingcranes.org)  
국제두루미재단 (ICF)은 두루미와 두루미가 의존하는 생태계, 유역 및 이동경로의 보전을 위해 
전세계에서 활동한다. ICF 는 두루미와 두루미가 서식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위협을 
해소하는 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과 리더십, 영감을 제공한다. 미국 위스콘신에 
본부를 둔 이 재단은 중국에 지역 거점을 두고 있으며, 캄보디아, 인도, 남아공, 텍사스, 베트남 
및 잠비아의 파트너 기관과 프로그램 사무소를 공유한다. ICF 의 직원 80 여명은 5 대륙 50 개국 
수백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ICF 는 전 세계 두루미 15 종의 
미래가 모두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두루미의 카리스마를 통해 ICF 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야생 두루미 개체수와 두루미가 의존하는 환경을 보호하고 복원하며, 이를 통해 물과 
땅,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미래를 꿈꾼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 (https://www.iucn.org/)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은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회원제 연합기관이다. IUCN 은 
1,400 개 이상 회원 단체의 경험, 자원과 영향력, 그리고 18,000 명 이상의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며, 여기서 비롯된 다양성과 방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IUCN 은 자연계의 현 상황과 
자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담당하는 국제적 기관으로 기능한다.  

전문가들은 분산되어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중 황해 생태계 보전과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종보전위원회 및 세계보호지역위원회이다. 이에 더해, IUCN 은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활동하며 자연 부문의 등재후보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담당한다.  

황해 지역은 IUCN 아시아지역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으며 사무소에서는 황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고 본 상황보고를 진행하였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프로그램 (KBA) (http://www.keybiodiversityareas.org/)  

중요생물다양성지역 (KBA) 프로그램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육상 및 해양 자연 관련 지역의 
보호를 위한 KBA 의 식별, 구역 지정, 모니터링과 보전을 지원한다. 중요생물다양성지역 
파트너십은 13 개 국제보전단체로 구성된 파트너십이다. 파트너십과 기타 관련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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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 개소 이상의 KBA 를 지정하여 보전이 필요한 13,100 종의 중요 개체군을 보호해 오고 
있다.  

폴슨 인스티튜트 (https://www.paulsoninstitute.org/)  

전직 미국 재무부장관 Henry M. Paulson, Jr.에 의해 설립된 초당파적 연구소인 폴슨 
인스티튜트는 시카고에 본부를, 워싱턴과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연구소는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는 독립적인 ‘씽크 
앤 두 탱크’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협력하는 폴슨 인스티튜트는 미중 관계와 그 
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연구가 인류의 안녕과 번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신념으로 보다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미중 관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양국 관계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자관계라는 현실에 기인한다. 폴슨 인스티튜트는 경제, 금융시장 및 환경보호의 교차 
영역에서 활동하며 경제의 녹색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 기반 해결책을 장려한다. 앞서가는 
분석과 지식활동의 산물은 중국의 정치경제를 해석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시장 
기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는 중국 연안의 우선 
보전 대상지의 파악과 중국의 연안습지 보전관리 청사진의 간행이 있다.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보호 트러스트 (https://shorebirds.org.nz/)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보호 트러스트는 뉴질랜드의 독립 자선기금이다. 설립 초기에는 
‘도요∙물떼새 및 템즈 만 미란다 연안 생태의 보전에 대한 홍보와 지지, 그리고 관련 연구와 
교육의 촉진’에 초점을 두었지만, 1999 년부터는 중국 랴오닝성 압록강과 북한에서의 
도요∙물떼새 조사 및 교육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람사르협약 (https://www.ramsar.org/)  

람사르협약으로 알려진 습지에 관한 협약은 UNESCO 가 제정하고 IUCN 이 주관하는 정부 간 

환경조약이다.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전 및 습지 자원의 현명하고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국가적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꾀한다. 전세계적으로 2424 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있으며 171 개 

국가의 정부가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황해 3 개국 모두 협약의 회원국이다. 각 회원국은 

람사르습지 후보지 선정과 제안을 지원할 자체적인 람사르 위원회를 구성한다. 람사르습지는 

협약이 규정한 엄격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재 황해 연안에 갯벌이 포함된 람사르습지는 

11 개소가 있다 (중국 5 개소, 한국 5 개소, 북한 1 개소).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RRC-EA) (http://rrcea.org/)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RRC-EA)는 람사르협약이 인정한 지역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다. 
람사르 지역 이니셔티브 (RRI)인 RRC-EA 는 정부, 람사르습지, 습지 관리자와 이해당사자, 
국제 및 국내 비정부기구, 기술전문가 및 기업단체의 역량 구축,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환경부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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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C-EA 는 람사르협약 당사국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의 18 개국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북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와 협력하며 또한 람사르협약의 추가적인 이행을 위해 
지역 내 비당사국과도 협력한다.  

왕립조류보호협회 (RSPB) (https://www.rspb.org.uk/)  

원래 조류보호협회로 1889 년 설립된 이 단체는 조류의 깃털이 모자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운동은 크게 성장하여 1904 년에는 왕실 헌장을 
수여받음으로써 왕립조류보호협회가 되었다. 결국 1921 년 깃털수입 (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이것이 RSPB 최초의 성공적인 자연 관련 캠페인이 되었다. 현재 협회는 영국 내 1 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자랑하며 모든 형태의 조류 보전에 참여한다. RSPB 는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영국 파트너이다. RSBP 의 활동은 영국 외에도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협회는 야생동물이 위협받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파트너와 협력해 야생동물을 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소속 파트너와 함께 RSPB 는 
황해의 보전 관련 조치, 중국과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의 홍보 EAAFP 의 파트너 및 
넓적부리도요 보호 프로그램의 지원 등에 깊이 관여해 왔다.  

UNDP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제 2 기 사업(https://iwlearn.net/iw-projects/4343)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 제 2 기 사업인 ‘생태계 기반 적응관리를 위한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전략실행프로그램의 시행’은 제 1 기 사업의 시행을 위해 UNDP 산하에서 
GEF 의 자금지원을 통해 2014 년 발족하였다. 해당 사업의 종료일자는 2020 년 12 월이었다. 
사업 목표는 황해의 생태계 재화와 서비스를 복원하고 YSLME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장기적 
지역 환경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 의사결정을 위해 강화된 제도적 
구조와 향상된 지식을 바탕으로, 생태계 기반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및 국가적 협력의 
보장, 2.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생태계 수용능력의 개선, 3. 규제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수용력 개선, 4.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생태계 수용능력의 개선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월경성진단분석 (2020)’이라는 중요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제습지연합 (https://www.wetlands.org)  

국제습지연합은 사람과 자연을 위한 물과 습지 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과학 기반 조직이며 
지역 공동체, 정부와 사적 부문의 협력자로, 습지 복원과 보전에 전념하는 선도적인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이 단체의 비전은 습지의 아름다움, 습지가 지탱하는 생명과 제공하는 자원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세상으로, 사람과 자연을 위해 습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도록 사회에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2020-2030 년 동안 습지 
보호 및 복원 활동을 확대하고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며 다양한 주체를 동원하여 습지 환경과 
분야 전체를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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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습지연합은 습지의 환경적 가치와 습지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습지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데 헌신하며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러 사무소, 파트너 및 전문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정부/민간 기부금 및 정부와 비정부기구 회원의 회비를 통해 각 사업 
단위로 자금을 조달하며 우선순위 습지 지역을 파악하고 정보를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습지연합은 황해 지역에서 여러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모든 국가에서 여러 중요 장소의 물새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여 
매년 실시하는 아시아물새센서스이다. 또한 2022 년 7 월에는 276 개 생물지리학적 개체군의 
규모 예측치, 추세 및 1% 기준치 등을 제공하는 EAAF 보전현황보고서 (CSR)의 1 판을 
발간했다. CSR 은 EAAF 의 철새이동경로상 파트너, 워킹그룹 및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제작되었다. 철새이동경로 병목지역 황해 프로젝트는 황해를 중심으로 EAAF 의 이동성 물새 
서식지의 증거 기반 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빌딩 위드 네이쳐 아시아 프로그램은 자연 
기반 솔루션을 물 관련 인프라에 통합하여 적응을 가속화하고 사람과 자연에 여러 혜택을 주는 
기후 회복력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등 황해 지역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물새와 습지 트러스트 (WWT) (https://www.wwt.org.uk/) 

1946 년 영국 슬림브리지에서 과학 및 보전 센터로 출범한 물새와 습지 트러스트 (WWT)는 
습지를 보전, 복원, 조성하고, 습지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대중이 건강한 습지가 인류와 
자연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혜택을 소중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WWT 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습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WWT 는 습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련 생계, 지역 경제와 보건, 복지를 
지원한다. WWT 는 습지와 습지의 자연환경,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방, 지역 및 국가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습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적 사안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습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WWT 는 습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며 지원하는 
고도로 숙련된 개인들로 구성된 글로벌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F 는 위급종인 
넓적부리도요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황해 보전의 여러 측면에 관여해 왔다.  

세계유산협약 (https://whc.unesco.org/en/)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1972 년 채택되어 협약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UNESCO 의 세계유산센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문화 및 자연 등재기준에 따라 
인류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지닌 가치의 세계적 중요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완전성,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2 년 기준 167 개국 총 1,157 건 (문화유산 900 건, 
자연유산 218 건, 복합유산 39 건)의 세계유산이 UNESCO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유산협약 총회에서 선출된 21 개 당사국으로 구성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신청된 유산의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IUCN 은 자연유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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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OS 는 문화유산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한다. 등재 후 세계유산은 ICOMOS 와 
IUCN 의 자문을 받아 관할 당사국 및 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되며, 세계유산협약의 사무국인 
UNESCO 의 세계유산센터가 이러한 절차를 지원한다. 현재 194 개국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존중받는 국제 협약이자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문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었다.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http://www.ktidalflats-heritage.com/)  

(재)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은 2014 년 설립되었다. 한반도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한국의 주요 갯벌 지역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고, 등재된 갯벌을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진단은 지형, 지질, 생물, 생태, 사회문화적 모니터링, 거버넌스를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의 수립, 여러 이해당사자와의 소통, 인식 증진 등 여러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 추진단은 2018 년 습지보호지역의 대규모 확대에 기여했으며, 2021 년 
한국의 갯벌 (1 단계)의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총괄했다. 추진단에는 2022 년 대통령표창이 
수여되었으며, ‘갯벌 세계유산 사무국’으로 개편되어 1 단계 등재지역의 효율적인 통합적 관리 
및 2 단계 지역의 등재를 위한 확대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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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철새 보전관련 주요 장소 목록 

번호 명칭 위도 경도 람사르습
지 

FNS IBA 기존 세
계유산 
포함 여
부 

(본 보고서 관
련 자문) 전문
가의 세계유
산 등재 의견 

우점종 물새 개체수 

                   
북한                  
1 압록강 하구 39.88333 124.28333     KP0

13 
   개리 (EN; 30,000; 56%) 

2 마안도 갯벌 39.8 124.18333          알락꼬리마도요 (EN; 7,000; 2
0%) 

3 타사도 펄갯벌 
및 소금갯벌 

39.81667 124.4            

4 태계도 갯벌 39.76667 124.5            
5 판송군도 39.68333 124.43333            
6 홍곤도 갯벌 39.7 124.81667          알락꼬리마도요 (EN; 4,348; 1

2%) 
7 곽산도 갯벌 39.58333 125.08333            
8 태감도 및 소감

도 
39.45 125.11667     KP0

17 
     

9 운무군도 39.4 125.1     KP0
18 

     

10 청천강 하구 및 
문덕 평야 

39.55 125.36667 문덕 철새
보호구 

EAAF
045 

KP0
19 

   개리 (EN; 40,00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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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창강 하구 및 
남양 염전 

39.35 125.4            

12 금성 갯벌 38.75 125.15            

13 온천 평야 38.98333 125.2     KP0
21 

     

14 대동강 하구 38.68333 125.2     KP0
22 

     

15 금산포 갯벌 38.6 125.08333     KP0
27 

     

16 몽금포 갯벌 38.23333 124.85            

17 대동만 38.05 125.23333     KP0
28 

     

18 용진만 37.86667 125.3     KP0
30 

     

19 강령 저수지 37.83333 125.45     KP0
31 

     

20 룡매도 갯벌 37.76667 125.9     KP0
32 

     

21 욕구도 갯벌 37.83333 126.21667            
22 함박도 37.68333 125.98333            
23 예성강 하구 37.88333 126.38333            
24 판문 평야 37.86667 126.66667     KP0

33 
   쇠기러기 (40,00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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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 한강-임진강 하

구  
37.7 126.66667 장항 습지 EAAF

028 & 
EAAF
143 

KR0
04 

     

26 강화도 37.58013 126.46207 강화 매화
마름 서식
지* 

  KR0
05 

 ○ 저어새 (EN; 624; 12%) 

27 영종도 37.46904 126.53864     KR0
06 

 ○ 저어새 (EN; 671; 13%) 

28 송도 갯벌 37.36667 126.7 송도 갯벌 EAAF
145 

   ○   

29 시화호 37.28333 126.75     KR0
09 

     

30 화성 습지 37.16667 126.8   EAAF
142 

KR0
10 

 ○   

31 아산만 36.9 126.9     KR0
17 

 ○   

32 천수만 36.61667 126.45   EAAF
046 

KR0
18 

     

33 금강 하구 (유부
도 포함) 

36 126.68333 서천 갯벌 EAAF
100 & 
EAAF
101 

KR0
19 &
 KR
020 

○  알락꼬리마도요 (EN; 3,707; 
11%); 검은머리물떼새 (NT; 
9,81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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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만경강 하구 35.86667 126.66667     KR0
21 

   새만금 북쪽 지역으로, 과거 넓
적부리도요(CR)와 붉은어깨도
요 (EN)의 전세계 개체수의 10% 
이상이 서식했지만 2006 년 방
조제 건설로 철새 도래지로서의 
가치가 대부분 상실됨 

35 동진강 하구 35.81667 126.65     KR0
22 

   새만금 남쪽 지역으로, 과거 넓
적부리도요(CR)와 붉은어깨도
요 (EN)의 전세계 개체수의 10% 
이상이 서식했지만 2006 년 방
조제 건설로 철새 도래지로서의 
가치가 대부분 상실됨 

36 고창 갯벌 35.55 126.56667 고창 및 
부안 갯벌 

    ○    

37 영광-백수 갯벌 35.26667 126.31667     KR0
24 

   저어새 (EN; 736; 15%) 

38 함평-무안 갯벌 35.08333 126.41667 무안 갯벌   KR0
25 &
 K R
026 

     

39 신안 갯벌 34.95 126.18333 증도 갯벌 EAAF
146 

  ○    

40 보성-순천 갯벌 34.83333 127.5 동천강 하
구 & 순천
만 

EAAF
079 

KR0
31 

○  흑두루미 (VU; 4,59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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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
닝성 

                 

42 압록강 하구 39.83333 124.1   EAAF
043 

CN0
62 

 ○ 알락꼬리마도요 (EN; 6,420; 
18%); 붉은어깨도요 (EN; 
74,900; 17%); 고대갈매기 (VU; 
2,543; 12%); 검은머리갈매기 
(VU; 2,190; 10%); 큰뒷부리도
요 (NT; 67,826; 52%); 붉은갯도
요 (NT; 35,770; 40%) 

43 좡허 해안 39.66667 123.03333     CN0
59 

     

44 푸란뎬 (普兰店 
Pulandian)-진저
우 (锦州 Jinzhou) 
동쪽 해안 

39.36667 122.3        ○   

45 다롄 하이빈 (海
邊 Haibin)– 뤼쉰
커우 (旅顺口 
Lüshunkou) 국가
풍경구 

38.86667 121.66667           

46 뱀섬-라오톄샨 
(老铁山 
Laotieshan) 국가
급 자연보호구 

38.76667 121.18333     CN0
58 

 ○   

47 다롄시 진저우만 39.16667 121.6            
48 와팡뎬시 (瓦房店

Wafangdian) 푸
39.65 121.53333     CN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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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 (腹州 
Fuzhou) 만 

49 솽타이쯔 하구 
및 랴오둥만 내
만 

40.9 121.78333 솽타이 하
구 

EAAF
004 

CN0
52 

 ○ 시베리아흰두루미 (CR; 500; 
13%); 두루미 (VU; 308; 51%); 
붉은어깨도요 (EN; 83,000; 
19%); 검은머리갈매기 (VU; 
7,600; 36%); 검은머리물떼새 
(NT; 14,200; 100%); 혹부리오
리 (40,000; 33%); 왕눈물떼새 
(6,000; 46%) 

                   
중국 허베
이성 

                 

50 베이다이허 (北
戴河 Beidaihe) 
포함 친황다오 
(秦皇岛
Qinhuangdao) 
해안  

39.83333 119.51667     CN3
11 

 ○ 다수의 이동성 물새가 이동 시 
통과하는 병목지역으로, 1980
년대 조류 이동 시기에 시행된 
모니터링에 따르면 시베리아흰
두루미 (CR), 중국에서 번식하지 
않는 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
미 (모두 VU) 등 종의 전세계 개
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가 기록되었다. 

51 롼허 (滦河
Luanhe) 하구 및 
골든 코스트 자
연보호구 

39.5 119.25     CN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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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라오딩(乐亭 
Laoting)-차오페
이뎬 해안 

39.01667 118.73333           

53 롼난-쯔이둥(嘴
东 Zuidong) 해
안 

39.1 118.2        ○ 붉은갯도요 (NT; 80,000; 89%); 
붉은가슴도요 (piersmai 아종) 
(NT; 37,000; 66%); 붉은가슴도
요 (rogersi 아종) (NT; 29,500; 
55%) 

54 난다강 (南大港 
Nandagang) 습
지 자연보호구 

38.5 117.5   EAAF
086 

CN3
16 

 ○   

55 황화(黃驊 
Huanghua) – 창
저우 (沧州 
Cangzhou) 해안 

38.43333 117.66667          고대갈매기 (VU; 4,827; 23%) 

                   
중국 톈진
시 

                 

56 투안보와 (团泊
洼 Tuanbowa) 
자연보호구 

38.9 117.1     CN3
18 

     

57 베이다강 습지 
자연보호구 

38.75 117.38333 베이다강 
습지 

  CN3
19 

     

58 톈진 연안 갯벌 38.91667 117.75     CN3
20 

   고대갈매기 (VU; 11,00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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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
성 

                 

59 우디 (无棣 
Wudi)-쩐화 (沾
化 Zhanhua)-허
커우 (河口 
Hekou) 해안 

38.13333 118.2            

60 황허 삼각주 국
가급 자연보호구 

37.96667 118.96667 황허 삼각
주 습지 

EAAF
006 

CN3
27 

 ○ 시베리아흰두루미 (CR; 2,200; 
55%); 황새 (EN; 880; 13%); 알
락꼬리마도요 (EN; 3,665; 
10%); 두루미 (VU; 220; 37%); 
흑두루미 (VU; 210; 21%); 재두
루미 (VU; 255; 25%); 고대갈매
기 (VU; 4,111; 20%); 검은머리
갈매기 (VU; 8,200; 39%); 펠리
칸 (NT; 86; 86%); 혹고니 (LC; 
420; 100%); 회색기러기 (LC; 
11,020; 73%); 검은목두루미 
(LC; 8,800; 73%) 

61 라이저우만 (莱
州湾 Laizhou 
Bay) 

37.1 119.4     CN3
28 

     

62 룽청 백조 자연
보호구 

37.25 122.56667     CN3
31 

     

63 산둥성 남동쪽 
해안 

36.78333 121.4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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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칭다오 해안 및 
자오저우만  

36.18333 120.2     CN3
32 

   뿔제비갈매기 (자오저우만) 
(CR; 37; 37%) 

                   
중국 장쑤
성 

                 

65 간위 해안 34.96667 119.2          큰부리도요 (NT; 11,000; 40%) 

66 롄윈강 해안 34.61667 119.51667     CN3
65 

   청다리도요사촌 (EN; 122; 
12%); 두루미 (VU; 86; 14%); 큰
부리도요 (NT; 22,432; 80%); 펠
리칸 (NT; 63; 63%) 

67 옌청 국가급 자
연보호구 

33.71667 120.51667 옌청 국가
급 자연보
호구 

EAAF
005 

CN3
67 

○  넓적부리도요 (CR; 221; 28%); 
두루미 (VU; 320; 53%) 

68 둥샤 사주 33 121.23333       ○    

69 탸오쯔니 (둥타
이 해안) 

32.75 120.96667 다펑 국가
급 자연보
호구 

    ○  큰부리도요 (CR; 144; 18%); 청
다리도요사촌 (EN; 946; 95%); 
펠리칸 (NT; 112; 100%); 왕눈물
떼새 (LC; 6,600; 51%) 

70 루둥 해안 32.51667 121.16667         넓적부리도요 (CR; 143; 18%); 
청다리도요사촌 (EN; 171; 
17%); 왕눈물떼새 (LC; 3,942; 
30%) 

71 둥링 해안 32.15 121.45          청다리도요사촌 (EN; 142; 
14%); 검은머리갈매기 (VU; 
2,555; 12%); 검은머리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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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3,700; 33%); 왕눈물떼새 
(LC; 4,500; 35%) 

72 치둥 해안 (启东 
Qidong) 

31.93333 121.83333            

73 치둥 북양쯔강 
하구 자연보호구 

31.76667 121.56667     CN3
73 

    

                   
중국 상하
이시 

                 

74 충밍 베이탄(崇
明北滩
 Chongming Bei
tan) 

31.66667 121.66667     CN3
74 

     

75 충밍 둥탄 국가
급 자연보호구 

31.48333 122 충밍 둥탄
 자연보호
구 

EAAF
002 

CN3
75 

 ○   

76 지우돤샤 (九段
沙 Jiuduansha)
국가급 자연보호
구 

31.21667 121.9     CN3
76 

     

77 난후이 (南汇 
Nanhui) 해안 

30.93333 121.96667     CN3
77 

     

각주  
*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람사르습지는 소규모 논 지역으로 갯벌이 없으며 갯벌에 의존하는 물새의 주요 서식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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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SA 지도 범례 
코드: 지도에 사용된 서식지 번호;  
서식지 명칭: 서식지의 이름 (참고문헌에 명시된 대로); 
위도 & 경도: 해당 서식지 중앙의 좌표; 
람사르습지: 해당 서식지가 위치한 람사르습지의 명칭 (상세 정보는 https://rsis.ramsar.org/ 참조); 
FNS: 해당 서식지가 위치한 EAAFP 가 지정한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명칭 (상세 정보는 https://www.eaaflyway.net/the-flyway/flyway-
site-network/ 참조); 

IBA: 해당 서식지가 위치한 버드라이프 파트너십이 지정한 중요 조류 생물다양성 지역 (상세 정보는 http://datazone.birdlife.org/site/search 참조); 

기존 세계유산 포함 여부: 해당 서식지가 위치한 기존 세계유산 구성요소;  
 
우점종 물새 개체수: 본 부록에 등재된 서식지는 모두 ‘물새 종 또는 아종 개체수의 1%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므로 람사르협약 기준 6 에 의거하여 

물새에 있어 ‘국제적 중요성’을 지닌다. 황해 습지 중 다수가 이동성 조류 개체수의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위협받는 종 (IUCN 
적색목록 상 위급, 위기 또는 취약종)의 경우 (아래 주요 참고문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동경로상 (종종 전세계) 해당 서식지에서 개체수의 

10%가 기록되었을 경우, 그리고 기타 집단생활 종 (IUCN 적색목록 상 준위협, 약관심종)의 경우 해당 서식지에서 개체수의 30% 이상이 

기록되었을 경우 위 표에 기입하였다. 위 기준치는 서반구 도요∙물떼새 보전지 네트워크 (WHSRN; https://whsrn.org/why-whsrn/is-my-site-
eligible/ 참조)의 서식지 우선순위 지정에 활용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에는 종명, IUCN 적색목록 등재상황 (CR, EN, VU), 최대 관찰 개체수와 

이동경로상 개체수의 비율 등을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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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미해결 연구 수요 

황해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의 폭이 크게 증가하고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한 여러 주제가 존재한다.  

1. 갯벌 변화의 해수면 상승 모형 
2. 누적된 위협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으로 연안 인프라 및 연안 생태계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더욱 상세한 이해 
3. 저서 내서생물 감소 등 서식지 훼손의 분포  
4. 황해에 의존하는 조류 개체군 데이터베이스. 아직 관련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시급히 필요하다.  
5. 조간대 연체동물 채집/양식과 도요∙물떼새의 관계. 조간대 패류 양식과 

도요∙물떼새 채식 (포식)간의 관계 조사를 위한 다학제적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6. 특히 난푸 (붉은가슴도요) 및 압록강 등 주요 도요∙물떼새 기착지에서 어민들이 
철새 먹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의 먹이 공급 관리는 연체동물을 주식으로 하는 종을 
대상으로는 용이할 수 있으나, 롄윈강의 큰부리도요처럼 다모류가 주식인 
경우는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7. 미래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형 (환경보호론자가 아마존 삼림 훼손 예측 시 
사용하는 것과 유사) 

8. 원격상관 – 황해 환경 훼손과 그 근본 원인(해외시장인 경우가 많음) 간 
인과관계 규명  

9. 매립 및 물막이로 인한 연안 생태계 프로세스 및 퇴적물 유출 변화 
10. 토양 침강 및 고결이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1. 도요∙물떼새 주요 털갈이 장소 식별 
12. 상업용 어망에 인한 도요∙물떼새 (및 기타 물새) 우발적 폐사 저감 방법 
13. 상괭이 분포, 개체군 역학 및 보호에 관한 추가 연구 
14. 거버넌스 체제의 강도, 혹은 대안에 대한 조사 
15. 어업의 취약성 
16. 양식에서의 질병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17. 보호지역의 성과 
 

연체동물과 도요∙물떼새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위 5 번)에 있어 상호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고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의 수립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장 연구를 통한 
사육밀도, 포식율, 발육률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체동물의 파종 시기를 변경 
(철새 이동 시기 이후로 파종을 연기)할 경우 생장시기는 줄어들겠지만 포식으로 인한 
손실 역시 감소할 것이다. 이 경우 도요∙물떼새의 먹이 가용성이나 이동을 위한 에너지 
저장 능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저장성에서는 
도요∙물떼새의 번식과 연체동물의 채묘 (갯벌 ‘청소’를 위한 유기인산염 살충제의 사용 
포함)를, 압록강에서는 도요∙물떼새의 다년간에 걸친 성장을 조사하는 등 여러 위치에서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확실한 해양생태학 및 조류학적 기반을 
토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적절한 현장을 
선정하고 지역 어민 중 실무자와 ‘상급자’ 모두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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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서식지 모니터링 관련 요구사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따른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270 각 서식지가 
EAAFP 와 같은 중재 센터에 관찰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서식지별로 조류관찰자를 
동원하거나 일반적인 관리조치를 시행할 때 주변 서식지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각 서식지는 자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A. 정기적 모니터링 
i. 기후 조건 (강수, 수온 및 조위) 
ii. 진흙 둑과 식생의 분포 (지상 측량을 통한 원격 탐사) 
iii. 극한 기후 현상 (폭풍, 해일, 가뭄, 홍수 등) 
iv. 저서 내서생물 오염원, 개체수 등 모니터링 조사 
v. 이동성 도요∙물떼새 (가을 및 봄 패턴) 
vi. 주거종 번식 성공 여부 
vii. 주요 포유류 개체군 (사불상, 물범, 상괭이) (수, 분포 및 건강) 

 
B. 장기적 변화 연구 

i. 변동성이 큰 지역의 해안선 변화 (원격 탐사 데이터 접근 및 활용) 
ii. 식생도 (선정된 장기 모니터링 장소) 
iii. 사진 촬영 지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동일 지점에서 촬영한 

계절 및 연도별 사진) 
iv. 해수면 상승 (일부 모형은 해수면의 큰 변화로 인해 조간대 및 야생동물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함)  
 

C. 환경 영향 연구 
i. 풍력 터빈, 조력 발전소 및 태양 발전 시설 
ii. 송전선 
iii. 송전탑 (맹금류가 이용하며, 황새, 까마귀 등도 둥지 영역으로 이용) 
iv. 양어장의 자연 습지 전환 (대조군 vs. 여러 조건 적용한 방안) 
v. 식생에 대한 사불상의 영향 
vi. 토지 활용 패턴 변화 (보호지역 내부 및 외부) 
vii. 방조제 (토사 재분포 및 조류에 대한 영향. 예: 탸오쯔니 사례 271) 
viii. 항만 및 어업 활동 (단둥/압록강 사례 연구 참조) 
ix. 기타 인간 활동 (밀렵, 교란, 채집, 어망의 우발적 부수 어획) 
x. 관광의 영향 (관광객 통제 구역 및 안전한 수용 역량 수준 설계) 
xi. 오염과 플라스틱 쓰레기 (통제 및 정화 방법) 

 
 

D. 주요 특별 종에 관한 연구 

                                                

270 Si 외. 2021 
271 Chang 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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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동성 도요∙물떼새 (연중 월간 기록; 도래 극성수기 중 주간 기록, 모니터링 
지점, 경로 및 프로토콜 설계). 개체수가 지역 내 보호지역의 적절성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이동경로를 따라서 더 많은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ii. 서식 중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번식지 및 성공 여부 등의 역학적 
변화 문서화. 예: 신규 군락) 

iii. 특히 한국에서 너구리, 개 등 번식 중인 군집 포식 
iv. 월동하는 두루미 (보호지역 활용 및 보호지역 외부 채식활동, 야생 및 사육 

개체 간 검역 유지) 
v. 주요 이동성 조류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붉은가슴도요, 

흑꼬리도요, 큰뒷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큰부리도요). 개체수, 분포, 도래 
시기, 건강 등을 평가한다. 질병이나 기생충 보유 여부, 기타 이슈를 파악한다.  

vi. 위성 추적 및 향상된 연결성에 대한 이해 활용 
 

E. 갯끈풀 관리 실험 (관리 및 영향 관련 모범사례 도출을 위한 대조군 및 실험군 활용) 
 

각 주제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과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일부 주제의 경우 이미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는 바,  현 모니터링의 적절성도 평가되어야 하며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른 주제의 경우 활동의 시행 시기, 책임소재, 관찰 및 측정 방식, 그리고 보고 및 데이터 공유 
창구 등 여러 요소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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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2012 년 이후 주요 인식증진 활동 및 행사 요약 

국가 년도 활동 관련 웹사이트 주소 간략한 세부 사항 

한국 2014 여러 대중 인식 증진 

활동이 한국 내 주요 

서식지에서 실시됨  

https://www.eaaflyway.net/2022/0
1/10/2021-international-
symposium-for-the-hwaseong-
wetlands/  

 
https://www.eaaflyway.net/2022/0
4/18/gochang_whs_management
_roadmap/  
 
https://www.eaaflyway.net/2021/1
2/24/seocheon-whs-workshop-
gochang-getbol-centre-visit/  

한국 내 주요 인식 증진 활동 강조 

한국 2021 ‘한국의 갯벌’ UNESCO 

세계유산목록 등재 

https://www.eaaflyway.net/2021/0
7/26/getbol_korean-tidal-
flats_inscribed_unesco-whs/  

2021 년 7 월 26 일 제 44 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출발하여 러시아와 알래스카 

북극 지방 번식지까지 이동하는 수백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의 중요 중간기착지로서의 황해의 주요 

서식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한국의 갯벌을 

UNESCO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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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활동 관련 웹사이트 주소 간략한 세부 사항 

지역 단위 

(황해) 

2018 EAAFP 자매지역 

프로그램. 예: 저어새가 

이어준 두 도시: 

인천 – 홍콩 

자매서식지협약에 

기반한 보전 업무  

https://www.eaaflyway.net/sister-
sites/  
 
https://www.eaaflyway.net/2021/1
2/31/2021-eaafp-review/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를 통한 인천 – 홍콩 

자매 서식지 협약이 계속 활발하게 이행 중이다.  

EAAFP 사무국은 저어새 공존협의체와 강력한 국제 

저어새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한국 저어새 총조사를 

통해 저어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지원을 제공하였다. CEPA 

자료의 일환으로 홍보영상이 제작되었으며 WWF 

홍콩지부가 개발한 ‘저어새 롤로의 하늘을 나는 

여행’ 교육용 게임이 개정되었다. 12 월 17 일 

인천광역시와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연례 국제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역 단위 

(황해) 

2020 UNDP/GEF YSLME 1, 

2 기 사업 

http://www.yslmep.org/  
http://www.yslmep.org/?p=4177 

YSLME 2 기 사업의 일환으로 황해 지역과 관련 

국가의 제도적, 법적 및 재정적 역량 구축을 통해 

지역의 환경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 

지역워킹그룹 (RWG-G)이 설립되었으며, 서식지 

보전 지역워킹그룹 (RWG-H)도 설립되었다. 해당 

사업은 황해 해양보호지역 네트워크의 수립을 

목표로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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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활동 관련 웹사이트 주소 간략한 세부 사항 

중국 2020 중국 정부 정책: 
야생동물보호법 하 
국가주요보호야생동물 
목록 갱신 

https://www.eaaflyway.net/2021/0
2/22/revised-china-protected-
species-list-meaning-for-eaafp/ 

조류 92 종이 1 급 보호종으로 올라 있고, 물새 
91 종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2018-
2021 

중국 습지보호법 초안  http://cpc.people.com.cn/n1/2021/
1229/c64387-32319488.html 

12 월 24 일 채택되어 2022 년 6 월 1 일 발효될 
예정이다.  

중국 2019-
2022 

중국 연안습지 
보전네트워크 역량 및 
재정강화활동 

http://ccwcn.shidi.org/ 2015 년 국가임업초원국의 전신 기관과 폴슨 
인스티튜트가 발족하여 11 개 연안 지역 성, 80 개 
이상의 중요 습지, 자연보호구 및 습지공원을 
담당한다.  

중국 2017 - 
2021 

UNDP- GEF 
‘중국의 EAAF 철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네트워크 강화’  

https://www.eaaflyway.net/2021/0
5/18/undp-gef-flyway-project-
china/ 

중구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GEF-7 생물다양성 
프로젝트인 ‘중국의 EAAF 철새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네트워크 강화’가 랴오허 삼각주 
(EAAF004), 황허 삼각주 (EAAF006), 충밍 둥탄 
(EAAF002) 및 다샨바오 (EAAF0083) 등의 시범 
서식지 4 개소에서 시작되었다. 

중국 2016    ‘중국습지교육센터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 배포 _ 
맹그로브 재단 (MCF), 

http://www.shidicn.com/sf_DD075
C5B2FD24B83A36372DBBE0EB
3A6_151_66FA58E1101.html  

첫 ‘중국습지교육센터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 
가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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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활동 관련 웹사이트 주소 간략한 세부 사항 

폴슨 인스티튜트, 
라오뉴 재단 

중국 2019 탐조협회, 자연 관련 

비정부기구, 버드레이스 

등 탐조 행사의 증가 

https://www.researchgate.net/publ
ication/259433332_The_rapid_de
velopment_of_birdwatching_in_m
ainland_China_A_new_force_for_
bird_study_and_conservation  
 
http://idealera.com/www.jsbws.or
g/forum.php?mod=viewthread&tid
=3577  
 
https://www.eaaflyway.net/2016/1
0/28/latest-yellow-sea-bohai-sea-
region-survey-of-waterbirds-
highlights-continued-importance-
of-this-global-bottle-neck-area/  

중국 탐조협회연맹이 2014 년 발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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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활동 관련 웹사이트 주소 간략한 세부 사항 

중국 2019 시민 과학 (중국 연안 

물새 총조사,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붉은가슴흰죽지 등 주요 

종에 대한 국가 차원 

모니터링 등) 

https://www.eaaflyway.net/2020/0
3/27/flyway-story-3-ccwc/  

 
https://www.eaaflyway.net/2015/1
2/29/survey-on-wintering-scaly-
sided-mergansers-in-china/  

 
https://www.eaaflyway.net/2021/0
5/26/2021-south-china-sbs-
winter-census/ 

 
https://www.eaaflyway.net/2017/0
1/31/experience-world-class-
yellow-sea-migration-and-
support-the-local-conservation-
effort/  
 
https://www.eaaflyway.net/2017/0
1/31/experience-world-class-
yellow-sea-migration-and-
support-the-local-conservation-
effort/  

중국 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민 과학 

활동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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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활동 관련 웹사이트 주소 간략한 세부 사항 

북한 2017 북한 자연보호구법 https://kcna.watch/newstream/162
0745287-813218023/protection-
of-migratory-birds-brisk-in-dprk/ 

“북한의 습지 관련 이슈는 철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 년 제정된 자연보호구법을 통해 
보완되었다.” 

북한 2016-
2018 

북한 습지목록 https://www.eaaflyway.net/2018/1
0/24/wetland-inventory-for-dpr-
korea/ 
 
https://www.eaaflyway.net/2015/0
6/25/joint-shorebird-survey-of-the-
onchon-county-coast-of-dprk-2/ 
https://shorebirds.org.nz/north-
korea-may-2015 

‘북한 습지목록’ 제 2 판은 2018 년 제 13 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중 발표되었으며, 
람사르협약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황해에 위치한 
습지 24 개소가 등재되었다. 뉴질랜드의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주의자 기금은 2009 년부터 북한에서 
진행한 조사를 통해 정보 제공에 기여했다.  

북한 2015 북한이 아시아 물새 
총조사에 탐조 데이터 
제출 

https://kcna.watch/newstream/165
1050373-668293936/survey-and-
estimation-of-wetlands-on-east-
coast-of-dprk-key-sites-on-eaaf 

(개인 커뮤니케이션) 북한이 아시아 물새 총조사를 
위한 탐조 데이터를 제출했다.  
북한 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는 봄 철새 이동 
기간인 지난 3 월 동해 연안지역의 10 개소 이상의 
습지에서 기러기류 종의 다양성 조사 및 추산 
활동을 실시했다.  

북한 2021 북한의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https://www.eaaflyway.net/dprk/  
https://www.youtube.com/watch?v
=j5N1jUrqPCk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서식지 (금야 및 문덕), 
람사르습지 (문덕 및 라선), 주요 종, 물새 소개, 영상 
등을 홍보하기 위해 약 12 개의 간행물이 
제작되었다.  
금야 관련 영상은 WWF 홍콩지부의 지원을 일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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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2 북한 내 인식 증진 활동 https://www.eaaflyway.net/2019/1
1/05/first-swan-goose-festival-in-
dpr-korea-celebrating-world-
migratory-bird-day/  
 
https://www.eaaflyway.net/2021/0
5/26/wmbd-2021-may-report-
dprk/  
 
WWD news: 
https://kcna.watch/newstream/161
2170085-534949552/wetlands-
and-water/  
 
https://kcna.watch/newstream/158
0605286-
340045974/preservation-of-
wetlands-and-biodiversity-in-dprk/  

북한은 2018 년 람사르협약과 EAAFP 가입 이후 

세계 습지의 날과 세계 철새의 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홍보하였다.  

지역 단위 

(황해) 

 2018 황해를 위한 새로운 

자금 지원 발표 

https://www.wetlands.org/news/ar
cadia-fund-helps-us-support-
restoration-management-critical-
habitats-migratory-waterbirds-
yellow-sea/ 

아카디아 자선기금의 보조금으로 Wetlands 

International 은 중국 황해 연안의 지방정부 및 기타 

이해당사자와 협력하고 있다.  

북한  2019 물개리 축제  https://www.eaaflyway.net/2019/1
1/05/first-swan-goose-festival-in-

북한의 물개리 축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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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r-korea-celebrating-world-
migratory-bird-day/ 

국제 (황해 

대상)  

 2021 심포지엄의 공동주최측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의 Felix 

Glenk 씨는 습지 보전을 

위한 북한의 노력을 

조명하며 습지 보전 

관련 발전사항을 

소개했다.  

https://www.eaaflyway.net/2021/1
0/27/11th-intecol-new-zealand/ 

Glenk 씨는 일반 대중에 습지 보전에 대해 알린 영상 

제작 등 북한에서 시행된 주요 활동을 공유했으며, 

해당 영상은 여기서 시청할 수 있다. 2015 년부터의 

한스자이델 재단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의 긴밀한 

협력은 잠재적 람사르습지에서의 국제, 국가 및 

지역 워크샵, 생물다양성 조사 개최, 출장연수 등 

주요 성과로 이어졌다. 양측의 협력은 네트워크와 

인식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북한 내 주요 

습지 50 개소 이상에 관한 국가 습지 목록이 

제작되었다. Glenk 씨는 북한의 현명한 습지 보전 

모멘텀을 유지함에 있어 환경분야 협력, 통합된 

국제 환경 네트워크, 그리고 한반도의 초국경적 

이슈에 관한 교류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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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황해 

대상)  

2021 황해 워킹그룹  https://www.eaaflyway.net/2019/1
1/19/3rd-meeting-of-the-trilateral-
yellow-sea-working-group-held-in-
shinan-ro-korea/ 
 
https://www.eaaflyway.net/2021/0
6/15/yellow-sea-joint-inventory-
webinar/ 
 
https://www.eaaflyway.net/2019/1
2/12/2019-shinan-international-
symposium-on-conservation-
strategy-for-migratory-birds-and-
their-habitats-in-the-yellow-sea/ 

황해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워킹그룹의 주요 

업무  

국제 (황해 

대상)  

2015  https://www.eaaflyway.net/asian-
waterbird-census/ 

아시아물새센서스는 황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재 보전상태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국제 (황해 

대상)  

2021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주요 내용 

https://www.iucncongress2020.or
g/programme/official-
programme/session-43376 
 
https://www.eaaflyway.net/2016/0
9/09/report-from-the-wcc-in-
hawaii/ 

하와이 (2016) 및 프랑스 (2021)에서 개최된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황해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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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1 5 일간 합동 조류조사 https://www.eaaflyway.net/2021/1
0/27/11th-intecol-new-zealand/ 

2019 년 10 월 13 일 문덕 철새보호구에서 개최된 
제 1 회 물개리축제 이후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WWF 홍콩지부 및 홍콩탐조회의 
연구자들이 모여 5 일간 (2019 년 10 월 14-18 일) 
북한의 주요 습지 3 개소에 대한 합동 조류조사를 
실시하였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2 박 동안 머물며 동정호와 천아호 (10 월 14-15 일), 
금야 철새보호구 (15-16 일)를 방문했으며, 평양에 
돌아와서는 문덕 철새보호구 (17-18 일)에서 두 
차례의 아침 조사를 실시했다. 몇몇 세계적 
보전관심종을 포함해 총 105 종이 기록되었다.  

북한 

 

 

2020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

무소의 Bernhard 

Seliger 박사, Felix 

Glenk 씨, EAAFP 사무

국장 Spike Millington, 

IUCN 의 Raphael 

Glemet 씨와 Angela 

Joehl Cardena 씨, 그리

http://www.birdskoreablog.org/?p
=19566 

평안북도 문덕군의 문덕 철새보호구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보호구 중 한 곳으로, 이 곳에는 

때때로 40,000 마리가 넘는 개리와 기타 위기종 

물새가 머문다. 여름은 비교적 평온한 시기이나, 

여전히 흥미로운 관찰이 이뤄질 수 있다. 예상치 

못하게 발견한 개리 한 마리는 강을 따라 수영하고 

있었는데 아프거나 먼 곳까지 비행이 힘들어 

보였다. 망원경이 없어 조류의 식별은 어려웠으나, 

200 마리 이상의 뒷부리도요, 그보다 적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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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큰 도움이 되었던 북

한 국토환경보호성의 김 

선생님과 방 선생님, 국

가과학원 소속 지역 연

구자인 유 선생님. 

알락꼬리마도요, 중부리도요, 청다리도요, 개꿩, 

한국재갈매기, 괭이갈매기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예상치 못하게 일반적으로 겨울에 도래하는 

혹부리오리를 열두 마리 이상 발견하였다. 

갈대밭에서는 덤불해오라기 여러 마리와 최소 한 

마리의 큰덤불해오라기, 흰날개해오라기, 쇠물닭과 

뜸부기 등이 (한 마리는 매우 근거리의 논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동양개개비 여러 마리가 

붉은발도요와 다른 섭금류의 소리를 흉내내고 

있었다. 

북한 2022 EAAFP 파트너 한스자

이델 재단 (HSF) 한국사

무소가 2016 년 8 월 8-

11 일 북한의 제 6 회 라

선국제무역전시회 참가. 

https://www.eaaflyway.net/2016/0
9/06/hsf-attends-6th-rason-
international-trade-exhibition-in-
dprk/ 

북한에는 호사비오리, 개리 및 저어새 등 

이동성물새에 중요한 서식지가 많다. EAAFP 

사무국은 작년에는 포스터 발표 세션의 CEPA 자료 

제작, 올해는 자료 갱신을 위해 HSF 한국사무소와 

협력하였다. HSF 한국사무소는 한반도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둔다. 북한은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종종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지만,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환경 관련 

이슈에 있어 이러한 소외는 큰 위협을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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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HSF 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2021 2009 년 4 월 북한 

자연환경보전기금 

(NCUK)과 푸코로코로 

미란다 자연주의자 기금 

(PMNT)이 평양 북쪽 

80km 에 위치한 

문덕에서 도요∙물떼새 

합동조사 실시  

https://www.eaaflyway.net/2015/0
6/25/joint-shorebird-survey-of-the-
onchon-county-coast-of-dprk-2/ 

해당 조사는 북한 쪽의 황해 갯벌에서 최초로 

시행된 조사이다. 2014 년 NCUK 와 PMNT 는 

2015 년부터 조사를 확대하여 황해안을 따라 일련의 

도요∙물떼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동 합의를 

평양에서 체결하였다.  

한국 2021 한국 조류 모니터링 

업무 주요 내용. 

https://www.eaaflyway.net/2021/0
4/30/national-monitoring-of-black-
faced-spoonbills-and-study-on-
their-habitats-in-the-republic-of-
korea-2020/ 
 
https://www.eaaflyway.net/2021/1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보전을 위한 위성 추적을 

활용한 번식 상태, 개체수, 국내 분포 및 서식지 

활용에 관한 연구가 한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2020 년 9 월 인천의 7 개소를 포함한 주요 서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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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the-far-eastern-curlew-
national-survey-in-ro-korea-2021/ 

20 개소에서 동시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 

3,327 마리의 조류가 관찰되었다.  

한국 2020 - 
2021 

황해 생태계 보전에 

관한 워크숍 최초 개최 

https://www.eaaflyway.net/2016/0
2/05/workshop-on-yellow-sea-
ecosystem-conservation-held-in-
the-republic-of-korea/  

황해 생태계 보전에 관한 첫 워크숍이 2015 년 12 월 

15 일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 (MOF), 한국조류학회, 해양환경공단 

(KOEM),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및 녹색습지교육원이 

워크숍을 주최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넓적부리도요, 

큰뒷부리도요 및 저어새 등 연안 및 해양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종을 위한 조간대 갯벌의 보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내 주요 파트너,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 전문가, 비정부기구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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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 황해 및 발해 조간대 

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역 대화 

https://www.eaaflyway.net/2018/0
2/13/regional-dialogue-on-the-
conservation-management-of-the-
intertidal-wetlands-of-the-yellow-
and-bohai-seas/ 

황해 및 발해 조간대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역 대화를 집중 조명 

출처:  EA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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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옌청 국제연안포럼 성과문서 개요: 2017, 2018, 2019, 2020 년 결과문서에서 발췌 

2020 황해 발해 연안습지 국제심포지엄 (주요 결정사항) (Y20) 
 
1. 세계유산 보전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에 이익을 제공하며 세계유산을 황해의 
전반적 보전을 위한 노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은 황해와 발해의 갯벌 지역에 걸쳐 있는 다양한 요소의 통합을 
위해 황해와 발해의 세계유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부각된다. 수문학적 변화, 해수면 상승, 
침입외래종 갯끈풀, 양식장 등의 원인으로 인한 물새 서식지의 소실을 서식지 복원 및 조성을 
통해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 관리 계획은 필수적이다.  
 
2. 조간대 갯벌 채식지의 변화에 맞서 물새들에게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휴식지 및 채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장쑤성 해안을 따라 다목적 먹이 공급 및 휴식지 네트워크가 정기적으로 유지 
및 새로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습지 관련 관리 계획, 다양한 활동에 따른 습지 내의 
구역 설정, 교란 없는 피난처 조성 등 이미 증명된 다양한 증거 기반 도구를 활용한 관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조류 친화적 인간 활동의 보장을 통해 좋은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다.  
 
3. 성공적인 관리와 복원 조치를 계획, 실증 및 적용하기 위한 증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옌청 및 황해 지역 내 중요 장소에서 물새와 습지에 대한 잘 조율된 학제간 연구 및 연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활동은 정부, 비정부기구 및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와 조화를 이뤄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람사르협약 및 EAAFP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데이터와 기타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황해 협력 플랫폼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4. 세계유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와덴해 사례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되었다.  
 
옌청 습지센터는 교육, 생태관광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이러한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대폭 촉진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센터는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실증하고 개선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방문자 경험 창출과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관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습지 보전 및 관련 해결책의 수립에 있어 모범이 될 수 있다.  
 
4. 국제연안포럼 
포럼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연 기반 솔루션을 구상하는 등 증거 기반 연안 생태계 보전 관리 
및 복원 대책의 시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국제적인 연안보전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다. 포럼은 환경탐색기법을 활용해 다가올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솔루션 스캐닝 
기법을 통해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며, 최고의 이론과 지역적 경험을 통합한 증거 기반 보전을 
활용해 개입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잘 설계되고 자동화된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해 학습과 
관행의 개선을 보장할 수 있다.  
 

2019 옌청 합의문 (Y19) 2019 년 9 월 30 일, 중국 옌청 

1. EAAF 경로상에 위치한 도시들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와 철새의 보호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연합’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2. 람사르협약, 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의 최근 결정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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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안포럼’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옌청시는 포럼을 지원하고 옌청을 일류 국제 
표준을 갖춘 국제 습지 도시로 발전시킬 사무소의 설립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의하는 
등 국제연안포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3. 옌청의 황해 습지를 연안습지 생태계 온전성과 철새, 생태계 및 지역사회의 웰빙을 위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지속 가능지속가능한 연안습지 관리의 세계적인 실증사례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특히 a) 침입외래종인 갯끈풀의 종합적 관리와 b) 
물새의 주요 조간대 채식지 인근에 만조 시 휴식지의 조성, 관리, 보호를 강화하는 증거 기반 
생태 평가 및 복원을 시행한다.  
 

4. 세계유산은 또한 조류 보전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살아있는 
연안습지’의 연구, 보전과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조개류 채집을 
위한 조간대 및 염전과 양식장을 포함한 방조제 위 인공 습지에 초점을 두어 진행할 수 있다.   
 

5.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대응력이 뛰어난 생태관광 개발 부서를 발족하여, 습지와 이에 
의존하는 조류의 보호와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의 웰빙과 문화적 수요에 초점을 맞춰 명확한 
기준을 따르고 수준 높은 생태관광 보전 관리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전략은 국제적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준을 수립하여 
연속유산전체와 관련된 1 단계 유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략의 핵심은 대중의 참여와 생태 
교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옌청 2018 (Y18) 

권고사항 1- 옌청, 둥샤, 탸오쯔니의 생태계의 관리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다른 국가, 황해 및 
전세계에 위치한 서식지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시범 지역이 되도록 한다. 

권고사항 2 – 옌청 연구소를 현지 및 국제 수준에서 적절한 증거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하여 옌청 및 기타 연안습지의 관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에는 국가/황해 
갯끈풀 박멸 프로그램의 시행, 풍력 터빈이 조류 개체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 및 패류 
어장, 염전, 양식장 및 논 등 ‘살아있는 연안습지’가 조류와 인간을 위한 관리 지침 수립 등을 
포함한다. 

권고사항 3 – 옌청이 습지도시 인증을 받고 지속가능한 살아있는 연안습지 유지하며 황해 
연안을 따라 생태관광 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중국 연안 다른 습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개발계획을 개발한다. 

권고사항 4 – 아래 활동 등을 통해 옌청과 중국을 연안습지 보전의 글로벌 리더로 발전시킨다. 
i) 철새이동경로 보전과 UNESCO 세계유산 해양프로그램에 기여, ii) 제안된 세계유산 의 공동 
관리에 관하여 한국과 대화를 개시, iii)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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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야생동물보호협약에 의해 제안된 ‘Caring for Coasts’ 국제포럼의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iv) 주변국과 서식지 자매결연 결성을 지원 및 주도. 

권고사항 5 – 국제행사에 더 폭넓게 관여하고, 2018 년 12 월 EAAFP 당사국총회, 2019 년 초 
황해 범국경 워킹그룹, 2020 년 6 월 세계자연보전총회, 그리고 2020 년 10 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 15 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황해 연안습지의 성공적인 보전 성과를 
선보인다.  

권고사항 6 – 기존의 소통, 교육, 참여 및 인식 증진 (CEP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정책입안자 및 개발자에 초점을 두어, 황해 조간대 습지와 관련 생태계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인식 증진 및 봉사활동을 계획, 
시행 및 강화한다.  

권고사항 7 – 옌청 습지 및 기타 연안습지와 국가 및 세계 블루카본 전략의 더 나은 통합을 
모색하고, 습지 생태계가 가진 파리협약 국가결정기여에 대한 기여도 및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 및 완화 능력을 확인한다.  

 

2017 옌청 선언문 (Y17) 

1. 황해와 발해 조간대 습지의 세계유산목록 등재 신청. 

황해 및 발해 지역에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세계 최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인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규모의 조간대 습지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의 중요한 생태적 가치는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옌청 심포지엄에서는 처음으로 관련국 

정부의 대표자들이 모여 세계유산 등재와 지역 내 조간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국 정부의 대표자들은 관련 국가와 지역 전체가 

세계유산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종 보전 메커니즘과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2. 황해와 발해 지역의 조간대 습지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야생동물의 공동 보전. 

해당 사안은 지역 내 습지를 관리 및 유지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지난 

50년간 황해와 발해의 습지는 약 66% 감소하였다. 습지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철새는 개발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으며, 일부 대표적인 물새 종은 IUCN 적색목록에 위기 

또는 위급 종으로 등재되었다. 습지의 생태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농업에서의 비료와 살충제 남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산업 및 도시 개발을 위한 매립 등이 있다. 

이에 더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연안습지에 심대한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악영향을 방지하고 습지의 복원력 회복을 돕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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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개입 및 적응적 관리체계와 연관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개발이 

권고된다. 이러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또한 (연안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에도 필요할 

것이다. 각국 정부 대표자들은 습지의 과학적 보호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옌청 연안습지 

연구소를 설립하고 보전 관련 이슈와 성과를 검토하기 위한 연례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을 지지한다. 

 

3. 세계유산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공동 실현.  

이 장에서는 황해와 발해의 습지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된 잠재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기회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세계유산이 관광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습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이동성 물새와 사불상 Pêre 

David’s deer 등으로 대표되는 황해와 발해 습지 지역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 과 

우수한 생태관광 경험에 매료된 이들이 방문하는 자연 기반 관광의 주요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대표자들은 습지 환경과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경험이 

관광 경험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규정하는 IUCN의 지침에 부합하는 ‘생태관광’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옌청 심포지엄의 참가자는 황해와 발해의 습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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