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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적으로 국가 간 외래 생물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

며, 외래생물의 유입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Williamson, 1996; Lowe et al., 2000). 외래 생물의  

유입은 식량 (Kim, 1973; Oh and Hong, 2007), 해충 제거 

(Shanmuganathan et al., 2010), 애완 및 관상 (Cadi et al., 
2004; Oh and Hong, 2007)과 같은 의도적인 도입과 건축 자

제에 붙어서 오거나 바람 혹은 기후 변화에 따라 유입되는 

비의도적 도입이 있다 (Lowe et al., 2000). 외래 생물의 유입

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로는 토착종과의 경쟁 (Díaz-
Paniagua et al., 2011; Hoskin, 2011; Jo et al., 2017), 질병의 

매개 (Mack et al., 2000), 잡종 형성 등이 있다 (OʼHanlon et 
al., 2018). 많은 나라에서는 외래생물의 유입을 막고,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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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외래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번 정

착한 생물의 경우 처리가 어렵다. 게다가 외래생물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 및 경제적 비용도 무

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Huxel, 1999; Pimentel et al., 2005; 
Lovell et al., 2006; Shine, 2010).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은 세계적으로 문

제가 되고 있는 외래생물 중 하나이며 (Lowe et al., 2000), 
유입된 대부분의 지역과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종이다 

(Cadi et al., 2004; Perez-Santigosa et al., 2008). 국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연평균 100만 개체 이상이 수입되었으

며, 이후 개인 혹은 종교적 의미의 방생이 이루어져 많은 

수의 붉은귀거북들이 생태계로 유입되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1).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붉은귀거북은 제

주도를 포함한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야생 생태계에서의 자연 번식 및 확산 등이 관찰되고 있다 

(Oh et al., 2017; Koo et al., 2019a). 이러한 기록들은 붉은

귀거북이 국내 생태계에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

이다. 게다가 토착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남생이와의 

경쟁과 서식지 공유는 붉은귀거북이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Jo et al., 2017; Koo et al., 
2019b).

국내에서는 외래생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서식 및 분포 실태를 조사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7, 2018) 및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로 유입된 대표적인 외래생물인 붉은귀거북은 일부 도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자연과 

비자연적인 환경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다 (Koo et al., 2017). 
반면, 다른 외래거북류들은 주로 인간과 관련된 도심지역 

혹은 시가지 주변과 같은 비자연적인 환경에서 주로 발견

되는 특징이 있다 (Koo et al., 2017). 붉은귀거북의 먹이원 

그리고 행동 생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사례는 있으나 

적은 개체수와 짧은 연구 기간 등으로 종의 특성을 파악하

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Jung, 2014; Koo et al., 2019a).
외래생물이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

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1) 새로운 환경으로 유입, 2)  
개체군 형성, 3) 서식지 확대 및 확산 (Shea and Chesson, 
2002). 특히, 개체군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

한 적응과 자연적인 번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자연적인 번식과 확산이 확인될 경우, 외래생물의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서

식하고 있는 붉은귀거북은 자연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자연 

번식도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Koo et al., 2017, 2019a; Oh 
et al.,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붉은귀거북의 번

식지에 대한 위치만 기록했을 뿐, 이들의 번식이 어떠한 환

경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의 번식

지와 번식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붉은귀

거북의 관리와 제어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붉은귀거북의 자연적인 번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붉은귀거북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서식

지 주변 환경인 1) 토지 피복과 2) 서식지 기후를 고려하였

다. 분석을 위해 붉은귀거북의 번식지와 비번식지를 구분

하였으며, 각각의 서식지 환경을 토지 이용과 기후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붉은귀거북의 번

식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파악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붉은귀거북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분포 지점 확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에서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번식지 그리고 비번식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주도는 

섬 지역이지만 곳곳에 정수 환경이 발달해 있으며, 많은 지

역에서 붉은귀거북이 발견된 기록이 있다 (Oh and Hong, 
2007; Oh et al., 2017). 또한 내륙지역에 비해 자연 번식의 

기록이 많고, 각 지역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Oh and 
Hong, 2007; Oh et al., 2017). 

현지 조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도 내에 형성

되어 있는 수환경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현지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자들은 대상이 

되는 저수지나 하천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발견되는 모든 

Fig. 1.   Adults and juveniles (red arrows) of Trachemys scripta ele-
gans in Jeju isl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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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귀거북의 수를 기록하였다 (Fig. 1). 발견된 개체의 등껍

질의 길이 (cara pace straight length)가 15 cm 이상일 경우, 
성체로, 15 cm 미만일 경우 자연 번식에 의해 태어난 개체

로 구분하였다 (Noda and Ohkawara, 2018). 자연 번식의 근

거가 되는 알, 유체 혹은 아성체의 경우 개인이 사육하다

가 방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입이 금지

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개인 방생에 의한 개체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문헌 조사의 경우, 제주도 내 붉은귀거북의 분포를 조사

를 수행했던 Oh et al. (2017)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조사 기

록에서 확인되는 개체수와 개체들의 크기를 앞선 현지 조

사의 기준과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2. 서식지 주변 환경 및 기후

번식지 그리고 비번식지의 환경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서식지의 주변 환경 요소로는 토지 이용, 서식지 고도 그리

고 서식지 기후 변수를 사용하였다. 서식지 주변의 토지 피

복은 크게 논, 밭, 수역, 나지, 산림, 시가지, 초지로 구분하였

다 (Koo et al., 2017). 선행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

는 토지 피복도를 사용했지만, 2000년도에 만들어진 후 20
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토지 이용 현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선 7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붉은귀거북이 발견된 각각의 저수지에 인접한 토지 환경

을 Google earth에서 직접 확인 후 기록하였다. 기후 변수로

는 WorldClim (ver 1.4)에서 제공하는 연평균 기온 (annual 
mean temperature, Bio1), 가장 더운 달의 최고 기온 (max 
temperature of warmest month, Bio5), 가장 추운 달의 최저 

기온 (min temperature of coldest month, Bio6), 따뜻한 분기 

평균 기온 (mean temperature of warmest quarter, Bio10), 
추운 분기 평균 기온 (mean temperature of coldest quarter, 
Bio11), 강수량 (annual precipitation, Bio12)을 사용하였다 

(data source: www.worldclim.org). 각각의 발견 지점을 

ArcGIS 10.6 (ESRI, USA)에 투영 후 각각의 변수들을 추

출하였다.

3. 통계분석

대부분의 지점에서 발견되는 붉은귀거북의 수가 정규성

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분석에는 비모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번식지와 비번식지에서 발견되는 붉은귀거북

의 지점 당 개체수의 차이는 Mann-Whitney U-test로 비교

하였다. 서식지 주변 토지피복의 빈도 차이는 one sampled 
χ2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번식지와 비번식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번식지와 비번식지의 기후 변수 간의 차이는 

Mann-Whitney U-test로 비교하였다. 붉은귀거북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

귀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모
든 분석은 SPSS 24.0 (IBM, USA)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

준은 9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붉은귀거북의 발견 지점 및 개체수 차이

제주도에서 확인된 붉은귀거북의 서식지는 총 38지점으

로 나타났다 (Fig. 2). 그중 붉은귀거북의 21지점에서 번식

이 확인되었으며, 번식이 발견되지 않았던 지점은 17개로 

나타났다. 현지 조사에서 발견된 붉은귀거북은 총 180개체

였다 (Table 1). 그 중 번식지 21지점에서 발견된 붉은귀거

북의 수는 총 144개체 (아성체 54)로 비번식지 17지점에서 

발견된 36개체보다 더 많았다. 번식지에서 붉은귀거북이 

발견되는 지점당 평균 개체수는 6.9±0.1 (범위: 1~17)로 

비번식지에서 발견되는 평균 개체수인 2.1±0.4 (범위: 1~ 

6)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Mann-Whitney U test, n = 38, 
U = 33.0, P<0.001). 또한 번식지에서 발견되는 성체 붉은

귀거북의 수는 평균 4.5±0.5개체로 비번식지에서 발견되

는 성체 수 평균 2.1±0.4개체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n =  

37, U = 62.5, P<0.001).

2. 서식지 주변 토지 피복의 빈도 차이

붉은귀거북의 번식과 비번식이 확인된 지점의 서식지 주

변 환경을 분석한 결과 (Fig. 3), 붉은귀거북의 번식은 밭 지

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one sampled χ2 test, n=  

Fig. 2.   The locations of breeding (red triangle) and non-breeding 
sites (black circle) of Trachemys scripta elegans in Jeju is-
l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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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χ2 = 29.857, df = 3, P<0.001). 비번식지의 경우, 시가지

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n = 17, χ2 = 5.059, df = 4, P = 0.281).

3. 서식지 기후 차이

붉은귀거북의 번식지와 비번식지의 기후를 비교한 결과 

(Table 2), 고도를 포함한 모든 환경 변수들은 번식지와 비

번식지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ann-Whitney 
U-test, P>0.05 in all cases). 서식지 기후와 붉은귀거북의 

번식과의 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로 분석한 결과 (Table 3), 어떠한 기후적 요소도 

번식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P>0.05, in all cases).

고     찰

일반적으로 붉은귀거북을 포함한 민물거북들은 육상으

로 올라와 흙을 파고 산란을 한다. 따라서 번식을 위해서는 

알을 뭍을 수 있는 서식지 주변에 환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밭이라는 서식지 환경이 번식지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밭이라는 환경이 붉은

귀거북의 번식지로 적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물론 일

부 시가지 환경에서도 번식이 기록되긴 했으나 밭과 같은 

환경과 인접해 있었다. 붉은귀거북의 이동성을 고려하면 

(Koo et al., 2019a), 주변 위치한 밭과 같은 환경으로 이동 

후 번식을 했을 것이다. 제주도 외의 지역에서도 외래거북

의 번식 사례는 보고되었으나 번식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

어진 사례는 없다. 따라서 밭이라는 환경의 어떠한 요소가 

붉은귀거북의 번식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는지는 명확하

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번식

지와 비번식지의 차이는 서식지 환경 특히 번식이 가능한 

환경의 유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번식과 관련된 

서식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붉은귀거북의 관리와 제어

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붉은귀거북의 번식과 비번식에 차이가 서식지 기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기후가 번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Table 1.   The information of location and the number of turtles from 
breeding and non-breeding site in Jeju island, South Korea.

No Site
Coordination Number of turtles (n)

Latitude  

(°, ʹ, ʺ)
Longitude  

(°, ʹ, ʺ) Adult Juvenile Total

  1

Breeding

33 30 15.1 126 46 20.3 4 6 10
  2 33 29 55.5 126 39 17.8 1 1 2
  3 33 31 59.3 126 36 51.2 6 1 7
  4 33 30 20.3 126 38 0.5 4 3 7
  5 33 24 13.9 126 20 20.0 6 2 8
  6 33 27 38.5 126 26 24.0 4 2 6
  7 33 28 15.6 126 25 38.3 2 3 5
  8 33 28 14.5 126 23 20.8 3 2 5
  9 33 17 39.4 126 13 59.1 4 2 6
10 33 18 60.0 126 15 45.0 0 1 1
11 33 18 20.1 126 14 38.6 2 1 3
12 33 15 18.7 126 16 16.1 4 4 8
13 33 14 48.7 126 16 34.0 6 2 8
14 33 17 21.8 126 14 52.2 2 1 3
15 33 13 47.1 126 16 38.2 6 1 7
16 33 14 41.8 126 33 34.0 5 2 7
17 33 16 51.3 126 42 30.7 3 1 4
18 33 27 17.4 126 20 50.6 9 2 11
19 33 31 36.9 126 35 54.8 9 1 10
20 33 31 23.6 126 40 6.0 8 1 9
21 33 26 55.2 126 53 38.1 2 15 17

Total 90 54 144

22

Non-
breeding

33 28 56.2 126 44 44.3 1 0 1
23 33 23 43.2 126 39 7.2 1 0 1
24 33 30 31.8 126 43 3.3 1 0 1
25 33 29 35.6 126 25 37.8 1 0 1
26 33 28 6.7 126 29 34.1 4 0 4
27 33 21 29.0 126 17 47.2 1 0 1
28 33 19 14.6 126 13 26.9 2 0 2
29 33 19 18.0 126 13 43.6 1 0 1
30 33 16 42.0 126 12 35.4 6 0 6
31 33 17 6.1 126 11 46.5 1 0 1
32 33 14 40.6 126 33 20.6 2 0 2
33 33 24 54.6 126 53 37.4 2 0 2
34 33 21 11.5 126 11 8.5 2 0 2
35 33 27 9.0 126 33 8.5 1 0 1
36 33 14 47.0 126 33 18.2 4 0 4
37 33 31 49.3 126 40 12.4 2 0 2
38 33 14 42.4 126 33 13.5 4 0 4

Total 36 0 36

Fig. 3.   Comparison of the land covers of habitats between breed-
ing and non-breeding sites of Trachemys scripta elegans in 
Jeju isl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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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통 서식지 기후는 

생물의 분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각의 생

물들은 독특한 분포 범위를 갖는다 (Do et al., 2017). 최근 

다양한 생물군에서 적용되고 있는 생물 종분포모델링은 이

러한 생물의 분포와 서식지 기후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분포 지역을 예측한다 (Do et al., 2017; Koo et al., 
2019c). 본 연구에는 서식지 기후 보다는 서식지 주변의 환

경이 붉은귀거북의 번식과 관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하면, 번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식지 주변의 

토지 피복과 같은 미소적인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붉은귀거북의 경우에도 다른 민물거북들과 유사하게 

육지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육상 환

경이 서식지 주변에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붉은귀거북 연

구에 있어서 분포와 확산은 기후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정착과 번식은 서식지 주변 토지 피복 요소를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번식이 제한된 서식지는 외래생물의 증가와 확산을 제어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외래생물의 정착은 크게 3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Shea and Chesson, 2002).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유입 및 적응이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개체군의 형성 즉 번식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주변 환경으로의 이동과 확

산이 추가가 된다. 따라서 외래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붉은귀거북의 경우, 
외래생물의 정착 3단계까지 확인된 상태이다 (Koo et al., 
2019a, b). 이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의

미한다. 생태공원과 같이 시가지 내 인위적으로 조성된 친

수환경은 펜스나 바위 제방, 직벽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밭 혹은 산림과 같은 번식지와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

에 붉은귀거북과 같은 외래거북들의 번식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 게다가 외부와의 단절로 외래거북들은 이동 및 확산

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체군의 증가 없이 수명에 따라 자연 

소멸할 것이다. 외래거북이 자연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

인이 개인의 방사임을 고려하면 (Oh and Hong, 2007; Mun 
et al., 2013), 친수공원과 같은 인공적인 환경에 방사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인위적인 살생 없이 

외래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래거북의 확산과 번식은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도 내 붉은귀거북의 분포를 연구한 Oh and 
Hong (2007)은 15개 지점에서 거북이들의 분포를 확인하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38개 지점에서 분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제주시에 위치한 문강사 

내 연못에서만 어린 개체들을 발견했던 것에 반해, 이후 조

사에서는 제주도 전역에서 어린 개체들이 발견되었다 (Oh 
et al., 2017). 선행 연구에 비해 다양한 지역 그리고 많은 

개체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원인이 지속적인 방생 때문

인지 아니면 자연 번식과 확산의 결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물론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민물거북의 연구 

특성상 당시 발견된 개체수가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붉은귀거북의 연구에 있어서 지속적

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개체수와 개체군의 크

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Environmental variables on the breeding sites and non-breeding sites of Trachemys scripta elegan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breeding and non-breeding sites was compared by Mann-Whitney U-test. The values in the table indicated as mean±stan-
dard error.

Environmental variables Breeding (n = 21) Non-breeding (n = 17) Statistical  
value P-value

Altitude (m) 79.2±10.1 (21~188) 121.5±37.0 (3~608) 169.5 .764
Annual mean temperature (Bio1, °C) 15.1±0.1 (14.6~15.8) 14.8±0.2 (12.2~15.8) 137.0 .526
Max. temp. of warmest month (Bio5, °C) 29.4±0.1 (28.7~30.0) 29.1±0.3 (26.3~29.9) 136.5 .505
Min. temp. of coldest month (Bio6, °C) 1.9±0.1 (1.3~2.5) 1.5±0.3 (-1.4~2.5) 118.5 .214
Mean temp. of warmest quarter (Bio10, °C) 24.5±0.1 (23.5~25.3) 24.0±0.3 (21.2~25.2) 119.5 .226
Mean temp. of coldest quarter (Bio11, °C) 6.0±0.1 (5.4~7.0) 5.7±0.3 (2.9~7.0) 137.0 .526
Annual precipitation (Bio12, mm) 1,421.2±45.8 (1,170~1,773) 1,500.2±63.5 (1,148~1,792) 177.0 .547

Table 3.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climate factor. 
The presence or absence of breeding was used as a depen-
dent variable. 

Climate 
factor B S.E. P value Exp (B) 95% C.I.

Bio1 - .092 1.215 .940 .912 .084~9.871
Bio5 - .233 .463 .615 .792 .320~1.964
Bio6 .561 .353 .112 1.753 .878~3.503
Bio8 .463 .394 .240 1.589 .734~3.440
Bio11 - .462 .684 .499 .630 .165~2.407
Bio12 .005 .006 .378 1.005 .994~1.016

B: regression coefficient,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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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서식하는 붉은귀거북의 자연 번

식을 위해서는 서식지 기후보다는 번식을 가능하게 하는 

서식지 주변의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서식지의 특성은 붉은귀거북의 제거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적     요

전 세계적으로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은 

새로운 지역으로 유입되어 토착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

인 외래생물이다. 국내에는 1970년대부터 방생과 애완의 

목적으로 수입되었으며, 현재 남한 전역에 걸쳐 발견되고 

있다. 또한 자연적인 번식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붉

은귀거북을 대상으로 자연적인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적인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제주도 내 붉은귀거북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붉은귀

거북의 번식이 확인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대상

으로 주변의 토지 피복과 서식지 기후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 연구 결과, 붉은귀거북은 선행 연구에서 기록한 15개 지

역에서 증가한 38개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그 중 번식 확인

된 지역은 21개, 단순히 서식만 확인된 지역은 17개 지역이

었다. 붉은귀거북의 전체 그리고 성체만의 개체수는 번식

지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P<0.001). 붉은귀거북의 번식이 

이루어지는 서식지 주변의 토지 피복의 경우, 밭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지만 (P<0.001), 비번식지에서는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05). 한편, 붉은귀거북의 번식

지와 비번식지 간의 기후적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P>0.05), 어떠한 기후 요소도 붉은귀거북의 번

식과 관련되지 않았다 (P>0.0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

주도 내에서는 붉은귀거북의 번식에는 서식지 주변의 토지 

피복 즉 번식 가능한 환경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붉은귀거북이 발견되는 서식지의 주변 환

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번식과 확산을 제어를 위

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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