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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 severely suffers from plastic-induced ocean pollution, but only few studies predicted the trajectory of marine 
plastic debris and provided their collection method. This study used Ocean Surface CURrent Simulator (OSCURS) of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in order to predict the trajectories of marine plastic debris flowing into the East 
Sea and Yellow Sea for each season during 2004 to 2013. Results suggest that efficient collection hubs through the high betweenness 
centrality index. Most hubs were located in the seashores regardless of season, suggesting the seashore of Uljin for the East Sea 
and the seashore between Saemangeum and Shinan for the Yellow Sea as the most efficient hubs.
Key Words : Ocean Surface CURrent Simulator (OSCURS), Path Prediction, Betweenness Centrality, Marine Plastic Debris

요약 :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로 예측 및 수거 방안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의 해양 표층해류 시뮬레이

터(Ocean Surface CURrent Simulator, OSCURS)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절별로 동․서해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

기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였고, 매개 중심성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거지점을 제안하였다. 효율적인 수거지점의 대부분

이 계절과 상관없이 연안에 형성되었고, 그중에서도 동해는 울진 연안, 서해는 새만금-신안 연안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

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주제어 : OSCURS, 경로 예측, 매개 중심성,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매년 640만 톤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

입되며,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풍화작용, 파도에 의한 마모, 
자외선 방사 등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 <5 mm)
으로 분해된다.1) 특히 조류2,3)와 거북4,5)이 광범위하게 플라

스틱을 섭취한다는 것이 기록되었고, 해양 조류 중 플라스

틱을 섭취하는 종은, 새끼들에게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이

는 검은발알바트로스(Phoebastria nigripes)처럼 검증된 종

만 최소 44%에 이른다.6) 더군다나 미세 플라스틱은 POPs 
등 독성물질을 흡착하고 방출하며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모두 섭취하는 것이 보고되

었으며, 생물축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7)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8)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우
리나라 연안의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

고 있지만,9) 분포 및 조성에 한정되어 있고, 해양 폐기물의 

이동 경로에 대한 연구가 없으며, 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폐플라스틱의 수거율을 높이는 

것은 환경보존 뿐 아니라 재자원화10,11)에도 매우 중요하다.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직접 관측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류와 기

상 조건 등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모델로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OSCURS (Ocean Surface 
CURrent Simulator)를 선정하였다. OSCURS는 1970년대 후

반 미국 알래스카 수산과학센터와 수산생태자원관리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수치모델로, 표층 해류의 흐름을 분석하여 

해양 폐기물의 향후 경로를 예측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OSCURS는 우리나라 주변 연근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접근성이 좋은 모델이다. 또한, 해양 

기름 유출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해
양의 부유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측모델로는 OSCURS가 

독보적이다. 뿐만 아니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해양

학부가 OSCURS․세계 해양 순환 실험․미 해군 연구소

의 경로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OSCURS가 실측치와 

가장 유사하였다.12)

OSCURS의 공간적 범위는 북태평양의 바하 캘리포니아

로부터 중국, 그리고 10°N로부터 베링해협까지이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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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ind current speed coefficient (wcsc) depending on 
types of objects

Water
Athletic 
shoes

Hockey 
gloves

Bathtub 
toys

Large 
bottles

wcsc 1.0 1.2 1.4 1.6 2.0

적 범위는 1901년부터 현재까지이다. OSCURS는 해면 기

압 정보로부터 바람과 표층 해류의 변화를 계산하고 표층 

해류 및 부유하는 물질의 움직임을 추정한다. 해류 속도에 

대한 경험식은 c(cm/sec) = 4.8(w1/2)이다. 이 때 w는 풍속(m/ 
sec)이다. 경험식에 따르면 편향각(표층해류와 바람 사이의 

각)은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22°에서 30°까지 증가한다.12) 

OSCURS를 통한 계산은 바람과 기압, 경도만을 주요 힘

의 성분으로 고려한다. 수면 위에서 바람에 노출된 추가적

인 표면적 때문에 부유물질과 해류가 바람에 의해 받는 영

향의 정도가 다르고, 3가지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예측결과

를 보정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간 규모의 소용돌이나 조수와 

같은 부차적인 요소는 배제한다. OSCURS가 고려하는 3가
지 변수로는 풍속계수(wind current speed coefficient), 풍향

편차(wind angle deviation), 지균류계수(geostrophic current 
factor)가 있다. 특히 풍속계수는 경험적인 실제 사례들과 비

교하여 얻은 값이 Table 1과 같이 제시되어 참고할 수 있다.
OSCURS로 예측한 물체의 이동 경로는 그 예측 자료를 실

측 자료와 비교하여 보정해왔다.13) 예를 들어, 1990년 알래

스카 반도에서 유출된 8만 개의 나이키 운동화(athletic shoes)
가 회수된 위치 데이터를 통해 속도 방정식에서 해수의 속

도에 1.3의 계수를 곱하여 이동 경로를 조정하였다.14) 또 

다른 예로, 1992년 북태평양에서 유출된 2만 9천개의 목욕

용 장난감(bathtub toys)이 회수된 위치 데이터를 통해 1.5
의 계수를 곱하여 이동 경로를 조정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이동 경로들을 노드(node)와 엣지(edge)로 

구성된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았다. 노드는 플라스틱 폐기

물의 위치 데이터이고, 엣지는 같은 경로 상의 노드들을 순

서대로 이은 연결선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중심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의 상대적 중요

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진다. 중심성

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
lity)이 있다.

매개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데 얼마나 중개자 혹은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를 측정하

는 것으로, 이동 경로 네트워크에서 한 지점이 플라스틱 폐

기물 이동에서 얼마나 주효한 길목인지를 나타낸다. 한편, 
연결 중심성은 각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여 각 노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동 경로 네트워크에서 한 지점이 담당하는 플라

스틱 폐기물 교환의 정도를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근접 중심성은 네트워크의 각 노드와 직․간접

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거리를 계산하여 얼마나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이들 중 근접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은 한 지점이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플라스틱 폐기

물 교환에 대한 통제 능력을 표현한다. 여기서 통제는 지역

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특히 매개 중심성은 플라스틱 폐

기물의 통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의 수거 측면

에서 가장 현저한 통제력을 보인다.16,17) 따라서 플라스틱 폐

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지점을 탐색할 때 매개 중심성이 적합

하다고 판단했고 분석 방법으로 매개 중심성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OSCURS를 이용하여 계절별로 동․서해

에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네트

워크 분석을 통하여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지점을 효율적인 

수거지점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이동 경로 예측 데이터 수집

우선 앞서 설명한 OSCURS 변수 3가지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풍속계수는 분석 대상 물질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목욕용 장난감의 값인 1.6을 따랐

다. 두 번째로 풍향편차는 보통 -2와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데, 일반적으로 0으로 설정된다. 플라스틱은 정형화 된 형태

와 크기가 없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기준값인 0을 사용하도

록 한다. 세 번째로, 순수한 바람의 영향만을 고려하기 위해 

지균류계수를 0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

제에 가까운 결과를 얻기 위해 기준값인 1을 사용하였다.
연구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Fig. 1 ▲과 같이 동해 37개, 

Fig. 1. Researc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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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35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동․서․남해의 지리적 경

계가 공식적으로 통일된 바는 없으므로,18) 본 연구에서는 

동해를 38.6 °N부터 38.68 °N까지, 서해를 37.6 °N부터 34.2 
°N까지라고 정의하였다. 동해에 비해 서해와 남해는 조수, 
소용돌이 등 결과의 불확실성이 큰 단점이 있다. 조석잔차

류는 취송류와 함께 부유물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해에서 조석잔차류는 취송류보다 4
배 정도 적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취송류에 조석잔차류를 

더하여 고려했을 때 이동거리가 평균 4~7 km 정도 늘어난

다.19) 이는 네트워크 노드로 전환할 때의 해상도(약 1 km)
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편차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

실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주된 결론, 즉 대부분의 허브

가 계절과 상관없이 연안에 형성된다는 것에는 크게 변함

이 없으므로 서해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남해는 섬이 

가장 많아 이동 경로 예측 시 해류 이외의 영향(조수, 소용

돌이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계절 간 비교를 위하여 계절별로 대표 날짜를 선정

하였다. 선정한 날짜는 약 3개월 간격을 두고 1월 15일, 4
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로 지정하였다. 플라스틱 폐

기물이 지정된 날짜에 각 지점으로 유입된 경우를 가정하고, 
향후 200일 간의 위도 및 경도 정보를 얻었다.

2.2. 매개 중심성 분석

서로 근접한 지역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해류 및 

바람 등의 조건이 유사하여 비슷한 경로를 가진다고 가정

하였다. 따라서 OSCURS로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정했던 총 72개 지점 중 동해 7개, 서해 7개 지점을 Fig. 1 
▽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 지역들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

물의 이동 경로를 중심성 분석에 이용하였다.
특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의 노드는 같은 노드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범위를 윈도우(window)라 하

였다. 노드 설정 시 적당한 윈도우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

다. 윈도우가 작으면 더 좁은 구간을 수거지점으로 지정하

게 되고, 윈도우가 크면 더 넓은 구간을 수거지역으로 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윈도우를 0.01°로 설정하였다. 그 이

유는 OSCURS에 입력하는 위도 및 경도 값은 0.01° 단위

까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값도 소수점 둘째자리까

지 고려하기 위함이다. 각 위치 데이터의 위도 및 경도 값

을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으로써 0.01° × 0.01° 
크기로 나뉜 격자의 꼭짓점으로 수렴시켰다. 이 격자점들

을 노드로 하였다.
특정 노드의 매개 중심성은 그 노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노드들의 최단경로 개수와 특정 노드를 지나는 최단경로 

개수의 비율이다. 노드 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위치할 것

으로 예측되는 임의의 지점이다. 라는 지점이 이동 경로 

네트워크에서 가지는 매개 중심성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는 지점 로부터 지점 까지 이르는 총 최단경로의 수

이고, 그 중 지점 를 지나는 최단경로의 수가 이다. 

위 식에서 모든 점 쌍 (s,t)의 수와 함께 지점 의 매개 중

심성이 증가하므로, 를 포함하지 않는 (s,t)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n개의 지점으로 구성된 방향성 그래

프의 경우는 (n-1)(n-2)로, 비방향성 그래프의 경우는 (n-1) 
(n-2)/2로 나눈다.

대략 한 방향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흐르는 해류의 특성

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점 사이를 왕래하지 않

고 일정 방향으로 흘러가는 형태가 된다. 그러므로 방향성

은 사라지고 연결 관계만 남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동 경로 네트워크에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다. 이 때 비방향성 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 은 다

음과 같다.

′   


(2)

예를 들어 Fig. 2와 같은 네트워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노드 B의 매개 중심성 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3)

특정 지점의 매개 중심성 값이 높다는 것은 그 지점이 이

동 경로 네트워크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지나는 길목

임을 뜻한다. 봄․여름․가을․겨울 및 동․서해로 구분하

여 매개 중심성 분석을 시행한 뒤, 매개 중심성 5순위 내의 

지점들을 선정함으로써 길목을 탐색하였다. 이 주요 길목

들은 네트워크 상의 허브(hub)라 할 수 있다.
분석은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 2.7.820)로 수행하였다. 네

트워크 분석에는 Python 라이브러리인 NetworkX 1.9.1 모
듈21)을 활용하였고, 시각화에는 matplotlib 1.4.0 모듈22)을 

활용하였다.

Fig. 2. Exampl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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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trajectories (2005) predicted using OSCURS. spring, summer, fall, winter from left to right.

 

Fig. 4. Surface currents of seas around Korea. 13 Dec (left) and 01 Aug (right) 2003.23)

Table 2. The locations of hubs which have seasonally top-5-betweenness-centrality-index (BC) for plastic debris flowed into the 
East Sea

Spring Summer Fall Winter

Location BC Location BC Location BC Location BC

1 36.70 °N, 129.52 °E 0.3703 37.20 °N, 129.40 °E 0.3172 37.20 °N, 129.40 °E 0.5247 37.20 °N, 129.40 °E 0.2645

2 37.20 °N, 129.40 °E 0.2766 37.85 °N, 128.91 °E 0.2805 38.20 °N, 128.64 °E 0.3857 37.02 °N, 129.56 °E 0.2550

3 38.20 °N, 128.64 °E 0.2747 35.67 °N, 133.17 °E 0.2471 36.46 °N, 133.08 °E 0.3212 38.20 °N, 128.64 °E 0.2504

4 37.93 °N, 137.31 °E 0.2637 35.20 °N, 129.38 °E 0.2148 36.99 °N, 129.53 °E 0.2993 36.20 °N, 129.48 °E 0.1869

5 37.63 °N, 136.79 °E 0.2557 36.40 °N, 131.61 °E 0.2092 36.98 °N, 129.93 °E 0.2993 35.20 °N, 129.38 °E 0.1781

3. 결과 및 고찰

3.1. 이동 경로 예측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OSCURS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위치를 예측하였고, 수집한 위치 데이터로 매개 중심성 분

석을 시행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길목을 탐색하였다.
Fig. 3은 이동 경로를 예측한 결과이다. 동해로 유입된 플

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봄과 여름에는 일본 서쪽 해안 전역으

로 흘러들어갔다. 가을에는 서쪽 해안 중에서도 남부로만, 겨
울에는 동중국해를 휘돌아 일본 남부로 흘러들어갔다. 서해

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봄과 여름에는 폐기물이 

연안을 벗어나지 않는 반면, 가을과 겨울에는 대부분의 경로

가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해안으로 향하였다. 이는 Fig. 4에
서 보이는 것처럼 서해에서 북상하는 해류가 강한 해에는 일

부가 인천 및 북한(황해남도 및 평안남도)으로 향하였다.
다만, OSCURS는 북태평양의 광범위한 지역(broad-scale)

을 대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해역 규모에 적

용하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OSCURS는 표층 해류

의 힘의 성분에서 중간 규모(mesoscale)의 조수나 소용돌이

와 같은 부차적인 요소를 배제하였는데, 서해의 경우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남해의 경우 섬이 많아 소용돌이가 발생

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요소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

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할 때는 OSCURS가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 부

차적인 요소도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

3.2.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및 고찰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는 Table 2 및 3과 같다. 표에 제시

된 지점들을 지도 상에 나타낸 것이 Fig. 5이다. 이때, 원의 

크기는 매개 중심성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그려졌고, 원의 

색은 계절에 따라 정하였다. 동해의 매개 중심성 값이 서해

에 비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위도 및 경도로 특정 지어지

는 지점들은 0.01° × 0.01° 크기로 나뉜 격자 안에 놓이는 

노드들을 같은 노드로 보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하나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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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locations of hubs which have seasonally top-5-betweenness-centrality-index for plastic debris flowed into the Yellow Sea

Spring Summer Fall Winter

Location BC Location BC Location BC Location BC

1 36.20 °N 125.94 °E 0.2088 36.20 °N 125.94 °E 0.2711 35.20 °N 125.89 °E 0.2228 33.81 °N 123.95 °E 0.1167

2 35.70 °N 126.24 °E 0.1627 36.62 °N 126.43 °E 0.2298 35.02 °N 125.89 °E 0.1845 35.81 °N 125.86 °E 0.1100

3 35.60 °N 127.12 °E 0.1612 37.20 °N 125.95 °E 0.2231 35.70 °N 126.24 °E 0.1551 35.70 °N 126.24 °E 0.1093

4 36.39 °N 132.85 °E 0.1599 36.70 °N 125.80 °E 0.2160 34.70 °N 125.84 °E 0.1526 34.70 °N 125.84 °E 0.1042

5 36.26 °N 126.27 °E 0.1583 36.49 °N 126.06 °E 0.1889 35.21 °N 125.79 °E 0.1287 35.20 °N 125.89 °E 0.1006

(a) Spring (b) Summer

(c) Fall (d) Winter

Fig. 5. Hubs for plastic debris flowed into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for 10 years (2004-2013) for (a) spring, (b) summer, 
(c) fall, and (d) winter.

자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석잔차류를 고려했을 

때 평균 4~7 km 정도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네트워크

의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허브는 수 km 내 

범위 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동해의 경우, 봄에는 속초, 동해, 울진에 허브가 형성되었

고, 여름에는 강릉-삼척, 부산에 형성되었다. 특히 가을에는 

속초, 삼척-울진에 매개 중심성 값이 높은 허브가 형성되었

다. 겨울에는 속초, 울진, 포항, 부산에 허브가 형성되었다. 
서해의 경우, 봄에는 보령-새만금, 여름에는 태안-서천, 가
을에는 새만금-신안에 허브가 형성되었다. 겨울 역시 새만

금-신안 인근에 허브가 형성되었으나 매개 중심성 값이 크

지 않았다.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면 수거가 어려워

지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수거해야 한다. 또한, 연안

에서 수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먼 바

다로 수거선을 보내거나 수거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연안 

가까운 곳에서 수거하는 것이 좋다.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경로는 계절에 따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허브가 계절과 상관없이 연안에 형성됨

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연안 가까이에서 정해진 지역 

이른 시간 내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음을 뜻한다. 동해의 경우 울진 인근에서, 서해의 경

우 봄과 여름에는 태안에서, 가을과 겨울에는 새만금-신안 

인근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SCURS를 이용하여 계절별로 동․서해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였고, 네트워

크 분석을 통하여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지점을 효율적인 수

거지점으로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허브가 계절과 상관없이 

연안에 형성되었고, 그중에서도 울진 연안과 새만금-신안 연

안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가능한 지역이다.
매개 중심성 분석이 해양물리학적 조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경로 예측 모델이나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매개 중

심성 분석 단계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여 허브를 찾아낼 수 

있다. 다만 경로 예측 과정이 네트워크 모양을 결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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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만큼, 예측 모델 선정이 중요해진다. 서해에서는 OSCURS
가 조수의 영향을 직접 보정할 수 없음에 따라 생기는 차이

가 본 연구의 주된 결론, 즉 대부분의 허브가 계절과 상관

없이 연안에 형성된다는 것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나, 남
해에서는 강한 동향류의 조석잔차류가 네트워크 모양을 크

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예측 모델을 선정하여 남

해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OSCURS의 예측결과

는 북태평양에서 일어난 실제 유출 사례 관측결과와 비교

하여 보정된 반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보정된 적이 없

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역에서 실측치를 얻기 위한 추가 실

험을 진행하여 보정하거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

거지점들을 실제로 주요 길목으로 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허브와 임의의 지점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량을 실측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각 수거지

점의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의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전략의 세부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거

지점을 특정 하는 본 연구가 수거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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