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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습지 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행계획과 과제현황을 분석하였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은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
용(습지복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교육 및 인식증진,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였
다.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총 42개 과제(145건)가 수행되었고 총 88,899백만원이 경상남도의 14개 기관에서 수행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제의 규모와 예산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많으며, 수행 
주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적･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
에서 습지를 관리하고 이를 조례로 입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습지보전에 높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환경정책, 지방정부, 대중인식, 습지보전

Abstract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Wetland Conservation Action Plan of Gyeongsangnam Province to evaluate conservation 
status in local government level. Project topics were categorized into 1) wetland infrastructure, 2) wetland conservation 
and wise use, 3) education and awareness, and 4) conservation framework. From 2010 to 2013, 42 projects (145 cases, 
88,899 million won) were implemented by 14 affiliated organizations under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The 
number of projects and budget size has been decreased over 4 years, besides most of main projects were continued. The 
budgets were largely used for wetland project of cities and count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various 
conservation projects may have considerable potential values in wetland conservation, while it is still difficult to assess 
their overall effectiveness in the society. Diverse wetland management practices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 
have accumulated fundamental practices and knowledge for an effective local conservation. These administrative 
experiences will further benefit other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wetland management framework. To accelerate policy 
diffusion to other local governments, Gyeongsangnam Province needs to promote and share leading experiences and 
information of wetland conservation. Enhanced local government framework by the legislation at central government 
will further support country-level management plans and practices. 

Key words : environmental policy, local government, public awareness, wetland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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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대 초에는 특정 습지가 처음 발견되었다는 대중매

체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습지가 새롭

게 형성되어 처음 발견되었다기 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무

관심했던 습지생태계에 대한 인식증진으로 인한 결과이다. 

중앙정부도 1997년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여 습지보전을 위한 국가 간 공동노력에 동참하게 

되었고, 1999년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면서 보호가치가 

높은 습지를 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Kim, 1996). 

하지만 비교적 단기간 내에 습지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성과에 비해 습지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는 더디게 발전해왔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방정부 및 습지토지 소유권자와 습지보호를 주장

하는 단체 사이에 수많은 갈등들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었

고(Han, 2008), 특히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이동 시에 지방

으로 이양되던 지방분권시기와 겹치면서 습지를 둘러싼 갈

등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개발간의 상충되는 논쟁이 일어

났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갈등이 존재하지만 습지의 공익적 

가치들이 정책입안자는 물론 대중에게도 확산되면서 지역

민의 삶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습지보전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습지의 공익적 가

치를 인식하고 습지에 관한 국내 정책들이 변화하는데 또 

한번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Park, 2008). 

중앙정부에서는 습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단위의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하고 있다. 제1차 습지

보전기본계획(2007년)은 국내습지를 발굴하고 습지보전과 

복원을 위한 대상습지를 선정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2012년)은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습지

의 생태가치를 재창출하여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wise-use)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Kim et 

al., 2013). 이러한 정책변화 역시 습지 보전에 대한 증진된 

대중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

부에서 국가습지보전기본계획을 근거로 세부적인 실천계획

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습지보

전 기본계획의 자체 문제와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기능배분 문제와 기능통합

(집중) 및 기능분리(분산)의 수평적 기능배분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습지보전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실행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Agyeman and Evans, 1994; 

Kim, 2001). 특히 지방행정체계상 지방정부의 환경행정권

한과 재량권부족, 상호배타적 기관 할거주의, 그리고 예산

부족 문제도 습지보전행정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hulte-Hostedde et al., 2007).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09년 습지보

전 및 관리조례(2009-05-14, 조례 제 3407호)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차 습지보전실천계획(2009-2013)을 수립

하여 지난 5년간 습지보전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추진해왔

다. 이후 2013년에는 제 2차 습지보전실천계획(2014-2018)

을 수립하였으며 타 지방정부는 물론 국외 지방정부에서도 

경상남도의 습지관련 행정 및 보전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경상남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습지보전과

제들이 모든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완벽한 지지를 받지는 

못하지만, 2008년 개최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를 준비하고 개최 이후 당사국 총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

해 여러 보전계획을 수립하며 축적한 습지조사 결과와 보

전행정에 대한 경험은 국가 습지보전정책의 발전과 조사, 

연구방향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일부 지자체(경기도, 제주도)에서도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습지보전정책에 대한 선례를 평가하고 변화되거나 진보된 

부분을 고찰하여 계획수립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무

엇이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대해 수년 간의 결과

를 축적하여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한 경상남도를 표본사례

(case study)로 지방정부에 의한 습지보전활동의 성과를 파

악하고 이후 지방정부가 진행할 습지보전활동의 방향을 제

시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실행된 습지보전과제를 분석하

였다. 세부적으로는 (1) 지난 4년간(2010~2013년) 수행된 

습지보전실천과제의 수와 범주, 과제 수행기간을 분석하였

다. 범주 별 과제 수는 지방정부가 습지보전활동 중 어떤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는가를 파악할 수 있

다. 또한 (2) 과제범주 별 예산과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

는데 이는 과제범주 별 규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과제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 과제의 추진기관

(중앙정부, 시, 군 등)을 파악하여 습지보전과제의 지역적 

배분을 이해하는데 활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의 구성

경상남도청에는 습지보전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평가하

는 습지보전담당 부서가 별도로 지정되어있다(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습지보전담당계). 습지보전담당계는 습지보전 

실천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습

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습지 내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사업을 진행한다. 습지 보전과제 

분석을 위해 경상남도청 습지보전담당계를 통해 2010년부

터 2013년까지 진행된 연도별 습지보전실천과제의 목록 및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차 경상남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이 2009년에 수립되면서 대부분의 과제들이 2010

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실천과제들의 범주는 제1차 습지보전실천계획에 기준하

여 ① 기반체계(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관리, 

습지관리전략 수립), ②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습지복

원, 생물관리, 이용시설조성), ③ 교육 및 인식증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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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④ 

협력체계구축(국내외 습지보전기관과의 협력)으로 구분하

였다. 세부과제명과 예산은 환경부 디지털도서관(MOE, 

2014)에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각 과제의 성공여부 또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논

의 하지 않았고 수치화 또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해

서만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해당과제의 주관기관은 

경상남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시, 군)과 중앙행정기관(청, 

廳), 도내실과(室課), 직속기관(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1))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과제를 수행한 기관(대학, 단체 등)

과 주관기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2 분석방법

각 년도별 또는 과제 범주별 예산, 평균과제 수 등은 기

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1). 기술통계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약 값(평균, 빈도수 등)를 찾아내는 분석

방법으로 주로 이산변수나 연속변수를 분석함에 활용된다. 

독립변수(년도)와 종속변수(과제 수, 예산 등) 간의 상관관

계와 증감은 단순선형회귀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RA)을 통해 계산된 보정된 상관계수(adjusted r2)

와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ß)를 통해 

각각 확인하였다. 실천과제의 범주별 과제 수와 예산의 변화

와 년도 간의 상관관계는 선형모형(linear model)을 기반으

로 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zLM)을 

통해 확인하였다. 종속변수는 과제 수와 예산으로 지정하였

고 범주형변수(categorical predictors, factor)와 공변량

(covariance)은 과제의 범주와 년도로 각각 지정하였다. 모

든 통계분석은 SPSS 통계페키지(PASW Statistics 18, IBM,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wetland projects review.

3. 결과 및 고찰

3.1 습지보전과제 수 변화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4년간 습지보전을 위해 총 42개의 

과제를 수행하였다(연평균 36개 과제, Fig. 2). 연속과제가 

1) 2008년 제10차 람사르당사국총회를 지원하고 도내의 습지 
리와 환경보  인식증진사업과 환경보 사업을 해 설립된 

재단, 경상남도와 도내 후원기업의 출연 으로 운

많기 때문에 실행건수로 보면 145건이 진행되었다. 과제의 

연속성 (과제 수행기간)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과제(15과

제, 35.7%)가 4년 이상 연속으로 진행되었고 3년 이상 연

속과제도 11과제(26.2%)에 이른다. 단기 1년 과제가 9개 

과제(21.4%), 2년 과제가 7개 과제(16.7%)였다. 일부 단기

과제의 경우 추후 예산계획이 책정되어있어 연속적으로 진

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습지복원, 습지보호지역 주변 사유지매입, 습지보전 이용

시설조성 등 습지보전과 이용에 관계된 과제가 가장 높은 

비율(46.2%)을 보였다 (Fig 1). 습지교육과 인식증진사업

(생태교육, 습지전문기관 육성, 생태관광활성화)이 22.8%, 

기반구축(습지조사,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관리, 습지

관리전략 수립)이 20.0%를 차지하였다. 협력체계구축을 위

한 과제는 1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체 과제 구성 중 습지 복원에 관련된 과제 비율이 높았지

만, 조사기간 중 습지인식증진을 위한 과제들의 증가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습

지인식증진을 위한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Rose and Bridgewater, 2003), 여러 습지인식 증진

사업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도덕적 자각을 유도하여 

습지보전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gan, 1990). 경상남도는 습지인식증진을 위한 경상

남도 람사르환경재단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2)전문기관

이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

로 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중앙정부 및 주요 지자체 간 협력

을 통해 사업결과 확산을 증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도별과제 수는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GzLM, F=21.491, 

P=0.02), 꾸준히 증가(LRA, r2=0.919, ß=0.973, F=35, 

P=0.027)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1). 범주별 과제 수 역시 

큰 차이를 보였지만(F=4.944, P=0.04), 범주별 과제 수와 연도

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F=3.386, P=0.075). 기반구축에 속

한 과제는 유의한 증가를 보이지만(r2=0.944, ß=0.981, 

F=51.571, P=0.019) 다른 범주에 속한 과제수의 증감은 미비

하였다(Fig. 2). 

Fig. 2. Number of wetland projects and budget of 

Gyeongsangnam Province from 2010 to 2013. 

2) 람사르지역센터(Ramsar Regional Center-East Asia)로 2009년 설
립된 후 아시아 지역의 습지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동아시아지
역의 습지보 활동  인식증진 사업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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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Relative percent ratio (%) of wetland projects compared against provincial budget (a), and bureau’s budget (b). 

Table 1. Interaction among number of wetland project, budget 
and year by generalized linear model (GzML)

Source df Deviance Ratio P

Number of wetland projects

   Category 2 9.888 4.944 0.040

   Year 1 21.491 21.491 0.002

   Category* year 3 10.158 3.386 0.075

   Residual 8 5.700

   Total 7 529.456

Budget

   Category 2 1.720 0.860 0.459

   Year 1 0.037 0.037 0.853

   Category* year 3 2.511 0.837 0.510

   Residual 8 8.050

   Total 7 40.137

3.2 습지보전과제 예산변화

대상기간 동안 습지보전과제에 총 88,899백만원의 예산

이 42개 과제에 지원되었다(과제당 평균 2116백만원, 건당 

평균 613백만원). 습지보호지역 내 토지매입과 같은 대규

모예산이 지원된 과제가 포함되어 평균예산이 상승한 것으

로 보인다 (Fig. 2). 연평균 약 22,22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연간예산에 변화추세는 유의하지 않았다(r2=-0.667, 

ß=-0.882, F=7.00, P=0.118). 매년 과제에 투입된 평균예

산(해당연도 총예산/해당연도 과제 수)도 일부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r2=-0.481, ß=-0.0111, 

F=0.025, P=0.889). 습지보전관련 예산은 경상남도의 전체 

예산의 약 0.30%, 환경산림국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Fig. 3).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과제범주는 과제 수가 가장 많

았던 습지보전 및 이용으로 4년간 투입된 전체예산의 약 

61.7%을 차지하였고, 교육 및 인식증진사업도 높은 비율

(21.6%)을 차지하였다(Fig. 2). 반면과제 수가 가장 적었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과제가 11.5%로 기반구축사업(5.2%)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범주별 예산은 연도

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Table 1). 

3.3 습지보전과제 주관기관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총 14개 기관들이 습지

보전과제를 주관하였다. 전체과제수의 40.5%에 해당하는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였고, 직속기관 역시 30.9%

의 과제를 수행하였다 (Fig. 4a). 전체예산 중 대부분 

67.9%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에 지원된 반면 직속기관과 

도내 실국에는 각각 13.9%와 12.9%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Fig. 4b).

직속기관 중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이 가장 많은 과제(13

개 과제, 31.0%)를 주관하였다. 도내 실국 중에는 문화예술과

와 해양수산과가 각 각 습지와 연계된 1개 과제만 수행하였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합천군,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가 습지보전과제를 주관하였는데 창녕군이 6개 

과제(14.3%)를 수행하였다. 중앙행정부에 속한 낙동강환경청

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 습지보호지역관리와 봉암 갯벌 시

민모니터링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습지의 교육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였다. 

투입된 예산은 창녕군이 과제전체 예산의 30.8%를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였고, 주관과제가 가장 많았던 람사르환

경재단이 약 13.9%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습지를 주관하는 

환경정책과 역시 12.2%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여 과제를 

주관하였다. 투입 예산 비교 결과 경상남도 습지 과제 주제

는 습지보전 및 이용과 연계된 사업의 비중이 높았고 특히 

습지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인해 예

산배정에 불균형을 보였다.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고 관리하

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들 사업

의 대부분이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의 관리에 편중되

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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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ve percent ratio (%) of number of wetland 

project(a) and budget(b) implemented by affiliated organization 
in Gyeongsangnam Provincial Government(GN: 

Gyeongsangnam Province).

이러한 편중 현상은 습지보전과제를 주관한 단체의 분포

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상남도 내 습지가 특정 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에 집중하여 분포하지만(Do et al., 

2012), 생태적 또는 환경교육적 중요성을 복합적으로 고려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함안군의 경우 가장 많은 과제

와 예산이 투입된 창녕군에 비교하였을 때 분포하고 있는 

습지의 개수는 유사하지만 습지소실의 속도 역시 빠른 편

이며(Im, 2013), 습지관련사업의 진행 정도는 매우 낮다. 

또한 하동군에 위치한 신월습지 등의 경우 습지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조사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역의 경제･사

회 상황도 관계가 있겠지만, 각 지역에 맞는 과제를 개발하

고 적용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현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습지 보전 협력

체계구축과 연관된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도내기관을 연계한 과제를 개발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국립습지센터와 국

립생태원도 습지보전을 위한 기관 연계과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농지개간과 산업화를 위한 매립, 도로건설로 수생태계 건

강성이 높은 습지의 분포는 제한되어가고 있다. 중앙정부의 

습지환경 보전계획에 기반한 지방자치정부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은 남아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

나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요소의 중요성 인식하고 국제협

약 회의 개최와 더불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습지 보전 조례

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는 타 지자체 계획수립

에 기초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경기도

(GPA, 2014)에서는 2009년 제정된 경상남도의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을 참고로 하여 2012년도에 제정 및 입법하였

고, 전라남도는 주민조례청구로 연안습지 보전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SCC, 2014), 습지보전실천계획 역시 경상

남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남도의 사례연구를 통해 습지 보전법 제정과 

관련된 과제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타지자체에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경상남도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다양한 과

제들이 수행되었다. 각 과제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었

는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습지관리방법이나 행정

적･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습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높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러한 경상남도의 노력은 중앙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정책혁신과 확산을 야기할 수 

있다(Shipan and Volden, 2008). 경상남도에서 실행한 습

지보전과제의 수는 증가하지만 예산은 변화가 없거나 감소

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짧은 과제 수행기간, 소수의 인원, 

적은 예산규모 등의 특성을 보이는 소규모 과제가 증가한 

것을 나타낸다. 거대한 정책과제보다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는 과제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과제의 개발과 평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과제의 경우 진행과정을 중시하여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고 

최대성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결과를 개선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과제의 경우 이러한 성과 관리 과정을 반드시 거치

지 않기 때문이다(Kerzner, 2013).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성

과 관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항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Dean and Bowen, 

1994; Von Stamm, 2008).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행

정담당기관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환경정책이 통합

되어 습지를 비롯한 환경보호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존의 

정책영역의 관심사와 정책과정, 조직틀 속으로 통합 되어야 

한다(Persson, 2004). 

지난 제1차 경상남도 습지보전실천계획에 따라 습지총량

제 실행을 위한 경상남도 내 습지목록 작성이 완료되었지

만, 전면적인 습지총량제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현재 실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경상남도 내 낙동강 본류 습

지의 분포와 면적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나, 습지총량제 미

실시로 인해 낙동강 본류 습지의 소실에 대한 조치도 부족

한 상황이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 국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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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통한 자료 공유 또는 법적 제제는 무리가 따르므로 이

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타 지방자치단

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습지보전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사례와 기술정보를 공유하여 우수한 정책과 경험들이 자연

적인 확산과정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기관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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