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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 세계적으로 12,000종 이상의 파충류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 중 해양환경에 적응한 파충류는 7종의 바다거북과 80여종
의 바다뱀, 1종의 바다악어, 1종의 바다이구아나가 있다(Ras-
mussen et al., 2011). 바다거북은 잠경아목(Cryptodira) 내, 바
다거북상과(Chelonioudae)로 단계통을 형성하고 있다(Werne-
burg and Sánchez-Villagra, 2009). 현재 바다거북은 형태와 분
자유전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7종으로 분류하고 있다(Karl and 
Bowen, 1999; Gomez and Miclat, 2001; Duchene et al., 2012). 
한국 연안에는 green turtle Chelonia mydas (Linnaeus, 1758), 
loggerhead turtle Caretta caretta (Linnaeus, 1758), leatherback 
sea turtle Dermochelys coriacea (Vandelli, 1761)이 기록되어 

왔는데(Kang and Yoon, 1975; Kim and Han, 2009), 최근에는 
hawksbill turtle Eretmochelys imbricata (Linnaeus, 1766) 역
시 관찰되고 있다(Jung et al., 2012b). 인간에 의한 남획, 혼획, 
산란지 및 서식지의 파괴, 해양폐기물, 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바다거북들이 멸종위험에 처해 있다(Moon et 
al., 2009; Hamann et al., 2010; Rasmussen et al., 2011). 세
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
ture)은 취약(Vulnerable)종인 olive ridley turtle Lepidochelys 
olivacea (Eschscholtz, 1829)와 정보부족(Data Deficient)종인 
flatback turtle Natator depressus (Garman, 1880)를 제외한 나
머지 5종을 멸종위기(Endangered)이거나 위급(Critically En-
dangered)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IUCN, 2016). 바다거북 7종 
모두는 야생동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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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 species of sea turtles (Chelonia mydas, Caretta caretta, Dermochelys coriacea, and Eretmochelys imbricata) 
have been recorded in Korean waters. However, nationwide surveys on the distribution and occurrence of each spe-
cies have rarelybeen conducted in Korean waters. In this study, we comparatively analyzed the trends in occurrence 
of sea turtles and thei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148 reliable observations and stuffed specimen data 
and suggested Korean names for each species. Chelonia mydas (57 cases, 58.8%) and C. caretta (52 cases, 31.5%) 
were dominant species, and occupied > 90% of all observations. Most of observations of sea turtles in Korean waters 
were obtained through stranding (61 cases) and incidental catches (62 cases). A coastal set net was the main fishing 
gear for incidental catches (82%). Sea turtles were found mainly around Jeju-do and the Korea Strait from June to No-
vember. Most C. caretta found were adults, whereas most C. mydas were juveniles. Additionally, we provide detaile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 mydas (n=8) and C. caretta (n=4) using stuffed specimens. Finally, based on a 
literature search, we suggest appropriate Korean names, such as “Pureunbada-geobuk” for C. mydas, “Bulgeunbada-
geobuk” for C. caretta, “Jangsu-geobuk” for D. coriacea, and “Maeburibada-geobuk” for E. imbr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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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에 따라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
호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
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역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는 등 국제적
인 보호노력을 기울이고 있다(FAO, 2005). 한국에서도 바다거
북 4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MOF, 2015). 국내에는 1930년대에 C. mydas와 D. coriacea
가 최초로 보고 되었으며(Hironobu, 1936a; 1936b), 1960년대
에는 C. caretta가 추가로 보고되었다(Won, 1971). 이후 추가적
인 포획사례만 도감에 언급되었고(Kang and Yoon, 1975; Kim 
and Han, 2009), 2000년대 후반에야 바다거북 모니터링연구
(Moon et al., 2009; Jung et al., 2012b), 인공위성 추적장치 연
구(Moon et al., 2011), 우연산란장 환경조건 분석 연구(Jung et 
al., 2012a) 등이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Lee et al. (2014)이 수행
한 C. caretta의 상세한 형태 기술 및 Koo et al., (2014)에 의한 
바다거북 잡종(C. caretta×C. mydas) 사례 보고가 있었다. 이
러한 다양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바다거북의 국내 출현 경향
이나 바다거북의 상세한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이해는 매우 미비
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관 및 문헌에서 한 종에 대한 국명을 
여러 개 혼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안에 출현하는 바다거북 4종의 종별, 지
역별, 계절적 출현 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샘플이 확보된 C. 
mydas과 C. caretta 2종의 형태를 상세히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바다거북들의 합리적인 국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국 연안에 출현하는 바다거북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종 보고서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정보, 사진을 포함한 제
보 등을 활용하였다. 더불어, 연구자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 역
시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확보 시에는 종을 동정할 수 있
는 사진자료 및 발견 장소, 발견 시기 정보가 있는 경우만 분
석용 자료로 인정하였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간 계절별 
출현특성 차이 여부를 Chi-square test를 수행하여 비교하였다
(Preacher, 2001). 더불어, 바다거북의 계절별, 지역별 출현경
향을 도식화하여 기술 하였다. 한국 연안에 주로 출현하는 C. 
mydas (74마리)과 C. caretta (43마리)의 발달단계(성체와 준
성체)별 출현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갑곡
선길이(curved carapace length)를 온라인 Chi-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Preacher, 2001). 선행연구에 따라 C. mydas는 등
갑길이가 81 cm 이상인 경우 성체(Gomez and Miclat, 2001)
로, C. caretta는 80 cm 이상인 경우를 성체(Casale et al., 2011)
로 판정하였다. 한국 연안에서 출현하는 주요종인 C. mydas와 
C. caretta의 형태적인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C. mydas 박
제 8마리(국립해양생물자원관 3마리, 완도어촌민속전시관 2
마리, 땅끝자연사박물관 1마리, 완도수산고등학교 1마리, 여

수수산과학관 1마리), C. caretta 박제 4마리(국립해양생물자원
관 2마리, 땅끝자연사박물관 1마리, 여수수산과학관 1마리)를 
이용, 두 종의 신체 크기와 비늘의 형태, 갑의 수 등을 상세하
게 조사하였다. 신체크기의 측정 및 머리와 몸통 비늘의 조사
는 Márquez (1990), Wyneken (2001), Pritchard and Mortimer 
(1999)를 따라 정리하였다. 길이는 Digimatic Carbon Fiber 
Caliper (CFC-150G; Mitutoyo, Japan)와 디지털 버니어캘리
퍼스(CD-30PSX,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0.1 혹은 1 mm 
단위로 측정하였다. D, coriacea와 E. imbricata의 경우 국내에 
확보된 표본이 적고, 출처가 명확한 표본의 부재로 인하여 본 
논문에서는 형태적 특성을 비교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에 기록된 바다거북의 국명이 혼용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바다거북 출현에 대한 기록 및 도감, 법령, 종목록
집, 관련 학회 기록 등을 검토한 후 타당한 국명을 제시하였다
(Hironobu, 1936a; 1936b; Won, 1971; Kang and Yoon, 1975; 
KSSZ, 1997; Kim and Han, 2009; Moon et al., 2009; Jung et 
al., 2012a; 2012b; NIBR, 2012; Koo et al., 2014; ME, 2015; 
MOF, 2015; Unpublished data of The Korean Research Soci-
ety of Herpetologists). 

결   과

1949년부터 2016년 7월 5일 사이, 한국연안에서 보고된 총 
148건(보고서 69건, 신문기사 25건, 연구자 직접 확인 27건, 
사진을 포함한 제보 27건)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정리하였다(Appendix 1). 바다거북의 출현은 C. mydas가 87
건(58.8%), C. caretta 52건(35.1%), E. imbricata 5건(3.4%), 
D. coriacea 4건(2.7%) 순으로 많았다. 크기에 근거할 때, 94
마리 중 61마리는 성체였고, 61마리는 준성체였다. 성별이 확
인된 35마리 중, 암컷이 27마리, 수컷이 8마리였다. 바다거북
이 관찰된 상황으로는, 좌초되어 관찰된 경우가 61회, 부수어
획으로 혼획되어 관찰된 경우가 62회, 산란을 위해 해변에 올
라와 관찰된 경우가 5회 있었다. 혼획은 정치망에 41회(82%), 
폐그물에 3회, 저인망 및 채낚기 어선에 각 2회, 자망과 폐어구
에 각1회 되었다. 바다거북의 출현은 여름과 가을철인 6월부터 
11월 사이에 134회(90.5%)로 빈도가 높았으나, 겨울과 봄철에
는 14회(9.5%)로 낮았다. 개체수가 많아 월별 출현 경향을 분석
할 수 있었던 C. mydas와 C. caretta의 경우 월별 출현 경향이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square X2=71.0, df=56, P > 0.05, 
Fig. 1). 바다거북의 지역별 출현은 제주시가 45회(32.8%), 서
귀포시가 23회(16.8%), 여수시가 20회(14.6%), 부산시가 13회
(9.5%) 순으로 많았다(Fig. 2).  주요 출현종인 C. mydas (준성
체 53마리, 성체 21마리)의 경우 준성체가, C. caretta (준성체 
5마리, 성체 38마리)의 경우 성체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Chi-
square X2=39.16, df=1, P < 0.01). C. mydas와 C. caretta의 평
균 등갑길이는 각각 63.7±16.4 cm(범위, 39.2-97.0 cm; n=67)
와 91.5±16.4 cm(범위, 74.0-130.0 cm; n=29) 이었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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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한국 연안에서 확보되어 박물관 및 공공기관
에서 수장 또는 전시하고 있는 표본의 측정을 통하여 C. my-
das (n=8)과 C. caretta (n=4)종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C. 
mydas의 등갑길이는 평균 66.3 cm, 등갑너비(Curved carapace 

width)는 평균 62.5 cm이었고, Caretta caretta의 등갑길이는 평
균 83.5 cm, 등갑너비는 평균 77.1 cm로 C. caretta의 신체크기
가 상대적으로 컸다(Table 2). 또한 C. mydas의 prefrontal scale
은 1쌍, coastal scute는 4쌍, inframarginal scutes는 4쌍으로 각
각 2쌍, 5쌍, 3쌍인 C. caretta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Table 3). 
바다거북들의 국명에 관한 문헌조사 결과 C. mydas 은 “푸른
거북”, “푸른바다거북”, 바다거북”등이 혼용되고 있었다(Table 
1). “바다거북” 은 Cheloniidae와 Dermochelyidae에 속하는 종
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C. mydas의 국명은 “
푸른바다거북”으로 함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C. caretta
의 경우 북한에서 “붉은거북”으로 부르지만, 남한에선 “붉은바
다거북”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D. coriacea의 국명 역시 
북한에서 “가죽거북”으로 부르지만, 남한에선 “장수거북”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E. imbricata의 경우 최근에 “매부리
바다거북”으로 불리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할 때, 
C. mydas는 “푸른바다거북”, C. caretta는 “붉은바다거북”, D. 
coriacea는 “장수거북” , E. imbricata는 “매부리바다거북”으로 
국명을 사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고   찰

연구결과 국내에서는 4종(C. mydas, C. caretta, D. coriacea, 
E. imbricata)의 바다거북이 출현하였다. 한국과 인접한 동아시
아국가들에서 바다거북 출현 경향을 보면, 일본은 한국에서 출
현한 4종에 L. olivacea가 추가로 출현하여 총 5종이 출현하고 
있으며(Goris and Maeda, 2004), 중국 역시 남중국해와 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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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ber of sea turtles observed in each month in Korean 
waters.

Fig. 2. Location of sea turtles observed around Korean peninsula. 
Numbers indicate the number of observations in each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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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the maximum curved carapace length of 
Chelonia mydas and Caretta caretta collected in Korean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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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에서 일본과 같이 5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an et al., 2007). 대만에서는 C. mydas, C. caretta, E. imbri-
cata, L. olivacea의 4종이 출현한다(Cheng and Chen, 1997). 
본 연구에서 확인된 4종의 바다거북 종들이 인접국에도 공히 
출현하고,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출현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4종의 바다거북은 한반도 연안을 이동경로 및 서식
지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국의 출현 사
례를 볼 때, 아직까지 발견사례는 없었지만 L. olivacea의 국내 
해역 출현가능성 역시 높아 보인다. 한국 연안에서 바다거북은 
상대적으로 해수온도가 높은 6월에서 11월 사이에 주로 출현하
였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해 있어 해수면온도와 기온의 
계절변동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KHOA, 2016). 2015년 통계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6-9월동안 20℃이상으로 따
뜻하고, 10월부터 15.0℃ 이하로 추워진다(KMA, 2016). 해수
온도는 대기온도와 약 1개월의 편차가 발생하여 7-9월이 여름, 
10-12월이 가을철 온도대를 형성하는데, 한국 연안의 월별 해
수면온도를 살펴보면 6월부터 11월까지 15℃이상, 12월부터 5
월까지는 15℃이하의 낮은 온도대를 형성한다(KHOA, 2016). 
C. mydas의 동온선이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FAO, 2005), 한국 연안에 출현하는 바다거북은 해수 온도가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거북은 제주권과 남해권에 집중적으로 출현하였고, 빈도
는 낮지만 서해에 비해동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발견되었다. 
한국 연안 3면의 바다 중 동해와 서해는 여름에 20-29℃로 높은 
수온을 유지하지만, 겨울에는 0-11℃로 온도가 낮아 높은 수온
대의 서식환경을 선호하는 바다거북의 이용가능 기간이 짧다. 
상대적으로 남해와 제주도 주변 해역은 여름에는 26-29℃의 수

Table 1. Historical Korean names of the four species of sea turtle observed in Korean waters

Chelonia  mydas Caretta  caretta Dermochelys coriacea Eretmochelys imbricata
Hironobu 1936a Osagame
Hironobu 1936b Aoumigame
Won 1971 (North Korea) Pureun-geobuk Bulgeun-geobuk Gajuk-geobuk
Kang and Yoon 1975 Bada-geobuk Jangsu-geobuk
Kim and Han 2009 (North Korea) Pureun-geobuk Bulgeun-geobuk Gajuk-geobuk
Moon et al. 2009 Pureunbada-geobuk Bulgeunbada-geobuk Jangsu-geobuk
Jung et al. 2012a Pureunbada-geobuk Bulgeunbada-geobuk Jangsubada-geobuk Maeburibada-geobuk
Jung et al. 2012b Pureunbada-geobuk Bulgeunbada-geobuk Jangsubada-geobuk Maeburibada-geobuk
Koo et al. 2014 Pureunbada-geobuk Bulgeunbada-geobuk
NIBR 2012 Bada-geobuk Bulgeunbada-geobuk Jangsu-geobuk
ME 2015 Bada-geobuk Jangsu-geobuk
MOF 2015 Pureunbada-geobuk Bulgeunbada-geobuk Jangsu-geobuk Maeburibada-geobuk
KSSZ 1997 Bada-geobuk Jangsu-geobuk
The Korean Research Society of 
Herpetologists Pureunbada-geobuk Bulgeunbada-geobuk Jangsu-geobuk

Table 2. Physical characteristics (in cm) of Chelonia mydas (n=8) 
and Caretta caretta (n=4). For abbreviations, see Table 1. Data are 
presented as mean±SD(range)

Chelonia mydas Caretta caretta

Head length 14.0±3.3
(9.4-19.3)

19.8±1.4
(18.5-21.5)

Head width 9.2±2.1
(6.2-12.4)

15.3±1.8
(13.5-17.8)

Curved carapace length 66.3±19.0
(39.4-93.5)

83.5±7.6
(75.6-90.5)

Straight carapace width 36.5±5.44
(31.5–42.3, n=3)

68.7±14.35
(58.5-78.8, n=2)

Curved carapace width 62.5±19.45
(36.8–95.3)

77.1±5.38
(70.9-81.8)

Straight plastron length 37.1±6.15
(31.9–43.9, n=3)

57.0±4.60
(50.5-61.4, n=2)

Curved plastron length 57.6±15.4
(36.8–73.4, n=4)

55.6±5.50
(50.5-61.4, n=3)

Straight plastron width 31.2±4.36
(27.0–35.7, n=3)

52.9±1.98
(51.5-54.3, n=2)

Curved plastron width 57.3±7.04
(48.5–63.2, n=4)

55.9±2.30
(53.8-58.2, n=3)

Total tail length 12.4±6.6
(6.8–25.7, n=7)

22.9±17.54
(9.3-42.7, n=3)

Plastron to vent length 9.0±5.33
(4.1–20.0, n=7)

17.1±13.53
(6.8-32.4, n=3)

Vent to tip length 3.3±1.6
(1.2–5.7, n=7)

5.9±3.98
(2.6-10.3, n=3)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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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대를 유지하고, 겨울에도 종종 10℃이하로 낮아지는 지역도 
있으나, 쿠로시오해류가 통과하는 제주도와 남해 해역은 높은 
수온을 유지하여 바다거북이 연중 이용하거나 긴 기간 동안 머
무르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발견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Gomez and Miclat, 2001; NIFS, 2001a ; 2010). 
서해안에 비해 동해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바다거북이 출현
하였는데, 이는 같은 위도상의 해수면 온도가 서해에 비해 동해
안이 높게 형성되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Kang and 

Jin, 1984). 더하여 C. mydas의 서태평양개체군과 C. caretta 북
서태평양개체군의 섭식(foraging)과 회유(migration)에 쿠로시
오해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lovina et 
al., 2004; Nishizawa et al., 2013). 한국 연안에 쿠로시오해류
가 8월에서 11월 제주 및 남해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
을 고려할 때, 쿠로시오해류의 흐름도 한국 연안에서 바다거북 
출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국내 연안에 C. mydas 과 C. caretta 2종이 높은 빈도로 출
현하지만, 이들의 출현 이유는 다를 수 있다. C. mydas는 남중
국해에 출현하는 바다거북들의 약 87%를 차지하는 열대성 바
다거북으로(Liang et al., 1990), 주요 산란지가 말레이시아, 필
리핀, 호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섭식을 위해서는 이들의 분
포한계 등온선인 20℃로 수온이 오르는 여름철에는 북위 40° 
까지도 북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O, 2005). 일본에서
도 16-24℃의 고온을 유지하는 지역의 경우 위도에 상관없이 
C. mydas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Fukuoka et al., 2015). 제주도
와 남해안의 경우 여름철 평균수온이 20-29℃임을 고려할 때
(NIFS, 2001b), C. mydas들이 한국 연안에서도 서식이 가능
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C. mydas는 20-60년 사이에 성성숙에 
이르고 산란 암컷의 SCL이 81.2-111.6 cm 인 점을 고려할 때
(Gomez and Miclat, 2001), 한국 연안에서는 성체보다 준성체
가 주로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연안에 출현하는 C. 
mydas은 번식보다는 섭식을 위해서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인공위성 추적장치 연구에서도 C. mydas는 남아시아
에서 출생한 준성체들이 일본 남부 지역에서 섭식을 하고, 일본 
남부에서 출생한 개체들은 일본 북부지역에서 주로 준성체 단
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Nishizawa et al., 2013), 
한국 연안도 준성체 단계에 주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
대적으로, C. caretta는 서태평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본연
안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서 폭넓게 관찰되고(FAO, 2005), 북
태평양 개체군의 최대산란지가 일본 류큐열도로 알려져 있다
(Kikukawa et al., 1999, Sea Turtle Association of Japan, un-
published data). 태어난 준성체는 주로 북태평양이나 태평양동
부의 캘리포니아 반도 근처로 섭식을 하고(Bowen et al., 1995, 
Polovina et al., 2004), 성성숙 후 일본 연안으로 회귀하여 번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mezaki et al., 1997). C. caretta는 
20-63년 사이에 성성숙에 이르고 산란 암컷의 평균 등갑길이는 
81.5-105.3 cm로 알려져 있다(Parham and Zug, 1997; Gomez 
and Miclat, 2001, Casale et al., 2011). 한국연안에서 출현하는 
C. caretta들의 경우 성체들이 더 높은 빈도로 발견되는 것을 고
려할 때, 섭식보다는 번식을 위해, 혹은 번식 전·후 이동하는 동
안 한국 연안에 주로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 mydas와 
C. caretta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관찰빈도가 낮은 D. coriacea
과 E. imbricata는 주요 산란지가 열대 지방에 국한되어 있고
(Gomez and Miclat, 2001; Wallace et al., 2010), 인접국인 일
본, 중국, 대만 등에서도 출현 빈도가 낮다(Liang et al., 1990; 

Table 3. Number of various scales and scutes on the head, cara-
pace, and plastron of Chelonia mydas (n=8) and Caretta caretta 
(n=4). Numbers in the brackets indicate individual variations or 
their ranges 

Chelonia mydas Caretta caretta
Scutellation 

Parietal scale 0 1 or 0
Interparietal scale 2(3) 6
Frontoparietal scale 1 1
Temporal scale left 2(3) 3
Temporal scale right 2(1, 3) 3
Supraocular scale 1/1 1/1
Postocular scale left 4(3) 3(5)
Postocular scale right 4(3) 3
Frontal scale 1 1
Prefrontal scale 1/1 2/2(3)
Inter prefrontal scale 0 1(2)
Tympanic scale left 2 or 3 3
Tympanic scale right 2 or 3 3
Nares 1 1
Mentonian scute 2/2 2(3)/2(3)

Carapace
Nuchal scute 1 1
Vertebral scute 5 5
Coastal scute 4 5
Marginal scute 11 11(12)
Supracaudal scute 1 1

Plastron
Gular scute 2 2
Intergular scute 1 1
Humeral scute 2 2
Pectoral scute 2 2
Abdominal scute 2 2
Femoral scute 2 2
Anal scute 2 2
Inframarginal scutes 4/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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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g, 1997; Cheng and Chen, 1997; Chan et al., 2007). 이
러한 결과들은 D. coriacea과 E. imbricata의 경우, 우연적인 표
류에 의해서 기회적으로 국내 연안에 출현한 것을 보여준다. 국
내 출현하는 몇몇 바다거북 종들, 특히 C. mydas의 국명은 논란
이 되어 왔다. 문헌을 검토한 결과 한국 연안에서 출현한 최초
의 C. mydas를 기재한 문헌에는 국명이 제안되지 않고 “Aou-
migame (“푸른바다거북”의 일본식 표현)”이라고 제시하였다
(Hironobu, 1936b). 이후 북한의 도감에서 “푸른거북”으로 인
용하였으나(Won, 1971), Kang and Yoon, (1975)의 도감에서 “
바다거북”으로 국명을 사용한 후 도감 및 법령에서 “바다거북”
을 국명으로 사용되고 있다(KSSZ, 1997; NIBR, 2012; ME, 
2015). 그러나 국제적으로 현재 이 종의 영명은 “green turtle”
이 통용되고 있고(IUCN, 2016; Uetz et al., 2016), 국내에 출현
하는 Cheloniidae와 Dermochelyidae에 속하는 종을 통칭할 때 
“바다거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
자들은 C. mydas의 국명을 “푸른바다거북”으로 통일하여 사
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C. caretta와 D. coriacea
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각각 “붉은바다거북”과 “장수거북”의 
일관된 국명을 사용하고 있어 국명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다
(Kang and Yoon, 1975; KSSZ, 1997; Moon et al., 2009; 2011; 
NIBR, 2012; ME, 2015). E. imbricata는 동의보감이나 세종실
록 등에서 “대모(玳瑁)”로 언급되었으나, 최근 문헌에서 “매부
리바다거북”으로 지칭한 바 있고, 관련법령에서도 “매부리바다
거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명을 앞으로 사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Jung et al., 2012b; MOF, 2015). 결
과적으로 C. mydas의 국명을 “푸른바다거북”으로 사용하게 되
면, 바다거북의 국명 사용에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출현하는 바다거북의 출현 경향을 종
별, 계절별, 지역별로 확인하였다. 또한 가장 출현 빈도가 높았
던 C. mydas과 C. caretta의 상세한 신체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문헌 및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C. mydas의 국명을 “푸
른바다거북”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변경, 제안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추후 국내의 바다거북 보호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것이며, 정확하게 측정된 형태형질 데이터는 국내 기
록 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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