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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

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

(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은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전·이용·관리 목표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주요 관심사 및 정보수요 파악 후, 각 주체별 정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시민과학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연구

성과를 환류 및 확산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3개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모니터링(생태계교란 식물 등 식물 모니터링, 육상곤충 및 포유류 흔적 조사, 신규 습지 발굴)을 실시하고

식물 16종, 육상곤충 4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 II급 삵을 포함한 포유류 5종의 서식현황 정보를

취득하였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 제작 후 소관 환

경청 및 지자체에 관리 근거자료로 제공하여 시민과학연구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

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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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시민과학은 자연·사회과학의 현상 및 문제 파악과

근거 자료 수집, 문제 해결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참

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

과학은 정부 등 공공의 입장에서는 비용효율적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

학적 이해 향상, 인식증진 등 교육, 정책참여 등 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민과

학의 주류화 전략으로서 국가·사회문제의 해결도구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Chungnam Institute 2020).

우리나라 환경·생태계 분야 국가 최상위 종합계

획인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Ministry

of Environment 2020)에서는 국토 생태용량 증진

및 생태복지의 실현 수단으로 빅데이터, 시민과학 기

반의 국민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시민과학연구

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3~’27)(Ministry of

Environment 2023) 수립(’22.12.)과 함께 제4차 국

가생물다양성전략(’19~’23)(Ministry of Environ -

ment 2019) 이행 종료 시기에 맞물려 전환점을 맞

이하였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23~’27)에서는

이전 계획 대비 시민의 습지조사 참여 확대와 습지조

사인력 양성, 국가습지정보 확충 및 공유, 조사결과

의 환류 및 활용성 증대 등 성과 활용 체계화를 요구

한다. 제3차 계획의 한계로 시민조사 가이드라인의

부재와 조사결과의 활용도의 미흡이 지적됨에 따라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시작인 현 시점에서 습지

보전활동에 시민이 참여하여 생태계를 조사하고 보전

정책 활용 등 성과 환류에 이르기까지 시민과학연구

전 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한편 제4차 국가생물

다양성전략(’19~’23)에서는 생물다양성정책의 이행

력 증진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시민참여 모니

터링 체계화(가이드라인 마련, 민간전문가 시범사업

등) 전략이 요구되었다(Figure 1). 제5차 전략에서 제

4차 전략의 달성도를 반영하고 제4차 습지보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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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23~’27)과 연계한 시민조사원 인력 양성 및 모

니터링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습지조사에 참

여하는 시민과학자 양성 및 역량 강화, 내륙습지 정

밀조사 등 국가 조사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습지조

사연구, 조사 결과의 습지 보전정책 활용, 성과물의

지역사회 환원, 대국민 확산 방식 다각화 등을 고려

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환경·생태 분야 국가정책에 반

영된 시민과학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습지보호지역

의 생태계 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

을 제시하였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이행을 위해

시민과학연구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이용·관리 도

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습지보호지

역 3개를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제안하는

방법론의 특징은 목표지향형 연구기획 및 성과환류

로, 상위계획의 성과목표에 부합하면서 습지보호지

역 이해당사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민과학연

구의 성과물을 먼저 기획하고 이해당사자에게 환류

하는 방식을 연구 첫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이다. 적

용성 검토는 시민과학자가 생태계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지원

할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여 시민참여자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확산하는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절차는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관

련 정책 및 계획을 파악하고 시민과학목표 설정 후

연구를 수행하고 상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로 도출하여 관계기관에 확산하는 절차이다

(Figure 2).

2. 연구동향

국내외 생태계 분야 시민참여 연구는 생태계 모니

터링을 통한 현황자료의 축적과 생태계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를

중심으로 보호지역 일대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시민

과학자가 생태계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이들이 수집한

생물자료가 보호지역의 생태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환

류되는 연구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시민과학자

들이 기름 유출, 쓰레기 발생 등 해양오염 발생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미세플라스틱의 분포정보를 수집

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면 그 결과가 해양생태계 관

리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절차이다(Hyder et

al. 2017; Fraisl et al. 2022; Camins et al. 2022).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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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thode and process of Citizen Science for WPA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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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ategy of Citizen Science described in the national plans regarding wetland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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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 모니터링 시 모바일 앱 등으로 침입외래생물종

(Invasive Alien Species, IAS) 서식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산호초 서식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보호

지역의 서식지 관리에 활용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Harvey et al. 2018; Mannino & Balistreri 2018;

Giovos 2019). 시민과학연구의 난이도 설계방식에

있어 다이빙, 서핑과 같은 해양활동 과정에 생태계 모

니터링을 내재화하는 등 비전문가의 진입장벽을 낮추

고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Camins et al. 2022).

육상생태계 분야의 시민참여 모니터링 역시 시민

과학 모니터링 자료를 생물다양성 연구에 활용하거

나 생태계관리 정책의 근거로 환류하는 절차로 진행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조류, 벌 개

체군, 꽃의 다양성 데이터를 수집에 참여하여 생태계

의 기능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에 기여하였다

(Bretagnolle et al. 2018). 시민과학자는 외래생물

서식현황 분석 및 서식지 보전계획 수립에도 자료수

집가의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Alakoski et al. 2020;

Encarnacao et al. 2021; Stenhouse et al. 2021).

특히 EU에서는 시민들이 모바일 기반 외래생물 조

사·제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EU 외래생물 관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Schade et al. 2019; Howard et

al. 2022). 시민과학자가 수집한 외래생물 정보는 생

물종 분포지도로 제작되어 외래생물 관리정책의 근거

로 활용된다(Johnson et al. 2019). 이외에도 생태계

친화적 도시계획에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등

환경·생태계 문제 해결 전반에 시민과학자의 기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Border et al. 2022).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수행하는 전국자연환경조사

에서 육상생태계 모니터링에 시민과학자가 참여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9;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0;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1;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22).

육상생태계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생태계 모니터링 사

례는 시민참여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orea

Biodiversity Observation Network, K-BON)의 다

양한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습지를 대상으

로 하는 시민과학연구는 해양폐기물 등 오염 추적 및

관리를 위한 연안습지 환경 및 생물 모니터링이 이루

어져 왔으며(Koh 2020) 내륙습지에서는 습지보호지

역 일대의 시민과학연구를 위한 참여자의 인식증진방

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Yeo 2022).

시민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여 생태계 보전정책에

활용하는 절차는 유럽 등 해외 연구사례에서 주류화

되는 추세이다.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서도 시민참여에 의한 생태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전정책에 활용하는 등 수집된 자료의 활

용성과 성과물의 확산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향후 시민참여 조사 및 보전정책 활용

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

요가 있다.

II.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이행을 
위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 제안

1.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이용·관리 목표 확인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은 2023년 10월 기준 총

52개소 1,635.52km2로 환경부 지정 31개소(133.186

km2), 해양수산부 지정 14개소(1,491.12km2), 시·도

지사 지정 7개소(8.254km2)이다. 우리나라의 내륙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a)풍부한 자연성·생물다양성, (b)멸종위기 야생생물

의 서식·출현, (c)경관·지형·지질적 가치 중 어느 하

나 이상에 해당하여 보전할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환

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습지조사1) 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2). 습지보호지역

관할 지방·환경유역청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에도 습지 건조화로 인한 습지 면적 및 기능 소실 방

지, 멸종위기종 및 자생종 서식처로서의 기능 유지 등

습지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생태계의 변

화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을 수

1) 습지보전법 제4조(습지조사)에 근거한 정밀조사. 습지보호
지역 보전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내륙습지 정밀조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습지보호지역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2)습지보전법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에 근거



립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은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지

자체의 습지관련 정책, 습지보호지역 현안 등에 근거

하여 수립되어 보전·이용·관리 목표와 세부실천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관리방안

은 습지보호지역별 현안과 보전·복원 수요를 반영하

여 습지모니터링 및 현황정보 구축, 습지의 생태적 건

강성 관리, 습지가치평가에 기반한 생태계서비스 증

진, 민·관 협업·소통 관리체계 구축 등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관리 목표와 세부실천과제를 포함한다. 한

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20~’24)(Ministry

of Environment·Han River Basin Environment

Agency 2020)의 경우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이용·관

리 목표 설정사례는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습

지 정밀조사 및 생태정보 시스템 구축 등 습지 기초조

사 체계 확립, 두 번째로 생물종 서식지 보전 및 복원

과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등 서식지 건강성 증진, 세

번째로 습지 보전·생태가치 재평가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 네 번째로 시민참여 습지모니터링 등 협업·소

통 관리 체계 구축이다.

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수요 분석

습지보호지역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인 활동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로 발전될 수 있

는 곳이다. 시민과학자를 포함하여 민·관 협업으로

습지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물종의 위치와 밀도

가 수록된 사진 등 정보를 수집하면 이를 생물종 분포

지도로 가공하여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서 서식지 보

전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의 생태계 보전정책 시

행으로 훼손된 생태계가 복원되거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는 경우 최대 수혜자는 시민과학자 개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이용·관

리 목표가 확인되면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각

주체의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확인하는 것을 제안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습지보호지역 일대 시민과학연

구에 참여할 이해관계자 또는 시민과학연구 성과 수

혜자를 설정한 후,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용·

관리 목표와 관련된 각 주체별 주요 관심사항을 도출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성과물을 시민과학연구 목

표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이용·

관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첫 번째로 국가(환경부)

로 내륙습지 정밀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 등 습지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습지보

호지역 생태계를 관리하는 환경청이 대표적 관련 주

체이다. 환경청의 생태계 관련 정보수요는 5년 단위

로 연동되는 내륙습지 정밀조사를 보다 정밀한 시간

단위로 보완할 수 있는 조사자료와 습지보호지역 관

리의 근거가 되는 생태계교란식물 등 생물의 공간분

포 지도를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광역·기초 지자체

로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 및 지자

체 생태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이다. 지

자체의 정보 수요는 습지보호지역 등 지역의 습지의

생물종 서식현황을 알 수 있는 서식지 지도, 생태계

변화 및 훼손현황 정보를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시

민과학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시민과학자 개인 또는

단체, 습지보호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습지보

호지역 방문객 등을 포함한 일반국민이다. 개인 또는

단체 자격으로 참여하는 시민과학자 특성이 다양한

만큼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 역시 다양할 수 있으며,

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및 체험, 생태계에 대한 지식

함양, 후속세대 교육, 지역 홍보를 달성할 수 있는 행

사 및 자료들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습지보호지역 일대 이해당사자와 각 주

체별 관심사 및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과학연

구를 기획·운영하면 시민과학연구 참여 주체가 수혜

자가 되므로 관련주체별 자발적 참여에 당위성이 부

여되는 동시에 습지보호지역 시민과학연구의 효과성

을 높일 수 있다.

3. 시민과학연구 목표 설정

습지보호지역의 보전·이용·관리 목표와 이해당사

자 수요를 파악하고 나서, 이해당사자의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시민과학연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1) 지역의 습지 생태자료 축적이라면 참여자가

생물종 출현 및 서식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정보플

랫폼에 등록하고 생태계 관련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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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일대 서식지

건강성 개선인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 출현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식현황을 분석하여 관리대상 지역 및 방

법을 선정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목표3) 습지 평가

를 위해서라면 평가대상지 일대에서 평가 지표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민이 수집하고 평가에 활용

하거나, 시민이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목표4) 습지보호지역 일대 시민과 소통

하고 보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시민

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습지교육 및 홍보활동을 수

행하는 활동 자체가 상기의 목표에 부합한다.

4. 시민과학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시민과학자의 구성원은 일반인, 준전문가, 전문가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시민과학연구 결과의 질

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량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역량강화교육의 목표는 시민과학자에게는 습

지생태계에 대한 학습 및 생태계 보전 의식을 함양하

는 동시에 시민과학연구 운영주체에게는 성과물의 정

확성 및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

계획(’23∼’27)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과학자 역량

강화 교육은 시민조사자를 양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시민과학연구 추진 초기 시민과학자 발굴 후 네

트워크가 형성되면, 시민과학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교육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습지전문 조사원 등

전문가 멘토링을 거쳐 시민과학자의 생태계 조사연구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과학자가 준전문

가 이상의 조사역량을 갖추고 충분한 조사 자료를 축

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자기주도적 연구 주제설정

및 활동 후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

어야 한다(Figure 3).

5. 시민과학연구 활동 및 성과 도출

시민과학연구 활동은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물을

수반해야 한다. 시민과학연구 목표가 환경청과 지자

체에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할 생물 서식현황 자료

축척인 경우 시민 등 참여자들은 생물 출현 및 서식현

황 조사 자료를 확보하고, 해당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행정기관에서 생물의 서식현황 및 공간분포도를 성과

로 도출할 수 있다. 연구목표가 지자체의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정책을 수립·이행하는 근거자료를 제공하

는 것이라면 참여자들은 생태계교란 생물 조사 후 자

료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종 목록

및 분포지도를 성과물로 도출할 수 있다. 생태계 교

육이 목표라면 참여자들은 습지보호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 사진 및 지역의 전통지식을 수집하여 교육 자

료를 제작하여 습지보호지역 방문객이나 학생들에게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성과가

될 수 있다(Table 1).

6. 성과환류 및 확산

시민과학연구 성과가 도출되면 연구목표 설정 단

계에서 설정한 수혜자에게 환류해야 한다. 수혜자는

국가, 지자체, 개인 수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수혜자를 환경청으로 설정한 경

우, 습지보호지역 소관 환경청에 생태계교란 생물의

서식현황 및 공간분포도를 제공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우선관리 대상지역 및

관리방식을 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

Figure 3.  Capability building stages for citizen scientist of WPA

▼

▼

Stage Target

Introduction stage Gathering citizen scientist applying networks in wetland protect area and building relational trust

Mature stage Empowerment of self-directed research and creation of outcome from citizen scientist

Developing stage Ability of ecosystem monitoring of citizen scientists (mentoring from experts including wetland surveyors)
and improvement of applicability of research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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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ggested system of research output and reflux of Citizen Science in WPA

Stakeholder/beneficiary Applied field

Government level
(Environment Agency)

Intensive survey of inland wetland

Supplementation of annual monitoring
of WPA and utilization for conservation plan

Local level 
(Environment Agency, 

Local Government)

Wetl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Extermination and management of IAS 
(applying government subsidies, confirming

the location of management)

Individual level
Wetland Education

Education for local ecosystem
(residents, local students, visitors)

Output
(information from data analysis)

• List of species in the WPA 
(3 areas, 4 taxa)

• Distribution map of IAS
• Result of analysis on habitat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IAS

• Wetland species book for citizen
scientists’ children

▼

Citizen Science in WPA: Citizen scientists’ monitoring of species in wetland and registering the data 
(taken pictures with species and habitat) on EcoBank

Table 1.  Suggested research program of citizen science and output to satisfy target of conservati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for WPA Conservation Plan

Target Project and suggested research activity Suggested output

Systematization for
fundamental research
of wetland

(Project)
• Intensive survey of ecosystem, periodical monitoring of wetland
• Making biotope map
• Construc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system and DB
(Research activity)
• (Data collection) ecosystem monitoring and collecting species/habitation data

List of wetland
species

Improving ecosystem
health and wetland
conservation

(Project)
• Extermination of IAS
• Improvement of wetland, restoration·management of habitation, biodiversity
management agreement
(Research activity)
• (Data collection) habitation of IAS, source of pollutant
• (Analysis) mapping of IAS distribution, contamination
• (Application) extermination of IAS, pollution management

Distribution map of
IAS, pollution map

Enhancing ecosystem
services and wetland
function

(Project)
• Assessment of wetland conservation·ecosystem value
• Linkage of ecological network
(Research activity)
• (Data collection) Materials for wetland assessment
• (Application) Wetland assessment

Assessment result
of wetland value
and ecosystem
services

Constructing
management system
of cooperation ·
communication

(Project)
• Operation of committee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 Monitoring of citizen alliances, operation of education·promotion program
•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raining program
(Research activity)
• Networking, education, publicity

-

Intensive survey of inland wetland

Wetl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Wetland Education

▷

▷

▷



준의 수혜자가 지자체인 경우 생물종 분포지도, 또는

모니터링 영상 등을 제공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국고 보조금 신청 등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시민과학연구 결과 발간한 생물조사결과 자

료집을 습지보호지역 일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제공

하여 방문객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지식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상기의 성과환류 및 확산방식은 시민

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

식이다(Figure 4).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 지역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지정 내륙습지보호지역 31

개소 중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3개소(광주광역시 장록, 경남 고

성 마동호, 고창 인천강하구)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

정하였다. 해당 지역의 습지 유형은 하구습지(고창 인

천강하구), 하천습지(광주광역시 장록), 인공 호수습

지(경남 고성 마동호)이다. 해당지역은 각각 ’18년(고

창 인천강하구), ’20년(광주광역시 장록), ’22년(경남

고성 마동호)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일

로부터 1년 이내에 1차 보호지역 보전계획이 수립되

었다. 보호지역 지정시기로부터 5년 단위로 환경부

주관으로 내륙습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

으로 차기 보호지역 보전계획이 수립된다. 연구대상

지역의 습지보전·이용·관리 전략 목표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표들 중 생태계 조사 또는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당사자인

환경청, 지자체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수요(환

경청 및 지자체: 생태계교란 식물 지도, 습지생물종

목록)를 도출하는 것을 시민과학연구 목표로 설정하

였다.

2. 역량강화 교육 및 생태계 모니터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 일대에서 시민과학자

를 모집하여 시민과학연구 활동의 개요 및 목표에 대

해 숙지시킨 다음 조사활동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1)에서 설정한 시민과학연구 성과물이 생태계교란 식

물 분포지도, 습지생물종 목록이므로 시민과학연구

활동은 생태계 모니터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분류군은 조사도구의 간편성, 시민과학자의 안전 등

을 고려하여 생태계교란 식물, 육상곤충, 포유류 흔

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역의 신규습지 발굴 및 관

리를 위해 시민과학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습지 발

굴 시 제보하는 활동을 포함하였다(Figure 5). 시민

과학자들은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

구대상 습지보호지역에서 조사대상 생물종 및 신규습

지 발견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수록하

여 사진을 촬영하고 시민참여플랫폼에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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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verview of study area

Name Designated date
/Plan order* Target of conservation, utilization and management

Incheongang estuary of Gochang
(North Jeolla Province)

’18.10.24.
/1st(’19)

– Ecosystem monitoring and related research 
(changes of flora in wetland, ecological succession, etc)

–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wetland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 Citizen support program

Jangrok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20.12.08.
/1st(’21)*

–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Jangrok in Hwangryong River
– Biodiversity and ecosystem health
– Systematization of wetland management
– Enhancement of ecosystem services and wetland function

Madongho of Goseong
(South Gyeongsang Province)

’22.02.03.
/1st(’22)*

– Strengthening measures of wetland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 Improvement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health
– Systematization method for wetland management
– Extension of wetland ecosystem services

* Order of WPA Conservation Plan



본 연구에서는 국가생태정보종합플랫폼(EcoBank)

를 시민참여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시민과학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생물종 및 습지사진을

촬영하는 방법, EcoBank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현

장교육하였다.

3. 모니터링 결과 검증

시민과학자들이 EcoBank에 등록한 자료는 습지

및 생태계분야 전문가가 검증하였다. 시민모니터링

결과 검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

여를 유도하고 시민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는 유럽에서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침입외래생물 조

사자료 검증 방법론과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EC 2021). 해당문헌에 따르면 조사자

료 검증은 일반적으로 동료 및 전문가 검증, 자동품

질 평가, 모델 기반 품질 평가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증방식은 전문가 검증으로,

시민과학자들이 생물종 및 습지 발견 시 위치정보가

수록된 사진을 촬영하여 시민참여정보플랫폼인 Eco

Bank에 등록하면 생물종 분류군별 전문가들이 사진

에 근거하여 종동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종명칭을

수정·승인한다. 시민과학자들이 수집한 자료는 전문

가가 검증 후 정보플랫폼을 통해 일반인들도 자유롭

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학자가 점적인 생물종 출

현 및 분포를 조사하는 기존 연구사례에서도 전문가

들이 시민조사자들이 등록한 자료의 종명 등을 검증

하는 절차와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Casanovas

et al. 2014; Mannino et al. 2018; Saoud et al.

2020). 본 연구의 검증방법도 상기 연구와 같은 맥락

으로 진행되었다.

4. 연구성과 도출 및 환류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시민과학연구 성과물은 에코

뱅크에 시민과학자가 제보한 생물정보를 활용하여 저

자가 제작한 생태계교란 식물 분포지도이다. ’22년 9

월∼10월 6주간 연구대상지역에서 시민과학자가 촬

영하고 EcoBank에 등록한 생태계교란 식물 정보(서

식 위치, 분포 규모, 사진)를 오픈 소스 데스크톱 지

리정보시스템(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QGIS)를 활용하여 분포지도로 나타내었다

(Figure 6). 저자들은 해당 분포지도를 ‘23년 3월 본

연구에 참여한 시민과학자를 비롯하여 3개 습지보호

지역 소관 환경청 및 기초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연구기간동안 시민과학자가 제출한 사진은 총 432

장이었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승인하여 국가생태종

합정보(에코뱅크)에 공개한 사진은 399장이다. 공개

된 사진 중 육상곤충은 109장, 포유류 24장, 생태계

교란식물 등 식물 222장, 신규습지 24장 등이었다.

전문가 검수를 거친 결과 연구대상지역에서 시민과학

자들이 발견한 식물은 16종, 육상곤충 43종이었으며

포유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수달(Lutra lutra),

II급 삵(Prionailurus bengalensis)을 포함한 5종으

로 나타났다. 생태계교란 식물 상세 분포지도는 환경

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우선 관리지역 선정 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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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earch activities of Citizen Science conducted in this study for 3 WPAs

Monitoring invasive alien plants                                   Exploring terrestrial insect                             Discovering unknown wetland
                                                                                          and traces of mam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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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기

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거나 생

태계교란 식물 제거 등 예산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일원이 시민과

학자로 활동하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상기 분포지도를

시민과학자와 함께 공유하여 지역의 교란식물 제거활

동 시 활용할 수 있다. 환경청 소속 자연환경해설사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창군의 경우 시민과학자

들이 습지보호지역 관리 시 상기 지도를 활용할 수 있

다. 생태지도사로 구성된 고성군 시민과학자는 상기

지도를 생태계교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는 수

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Figure 6.  Output of the Citizen Science in this study (distribution map of Invasive Alien Plants in the WPA
Jangrok and Madongho(Citizen scientists in Gochang could not find Invasive Alien Plants in
Incheongang es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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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본 연구에서는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의 보전·이

용·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습지보호지역의 생

태계보전관리 도구로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시

하였다.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등 관련 분야 국가

정책에서 지향하는 시민과학연구의 미래상을 반영하

여 목표지향형 연구기획 및 성과환류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에서 해당습지의 보

전 이슈와 목표를 파악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와 그들

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물

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제안하

였다. 상기 연구방법론을 최근 5년 이내 습지보호지

역으로 지정되고 2022년부터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진

행되고 있는 3개 습지보호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민과학자들이 생태계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참여플랫폼에 제공한 자료를 공간 분석하여 습지

보호지역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 분

포지도로 제작하였다. 시민과학연구 성과물인 해당

분포 지도를 3개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자인 환

경청, 지자체에 제공하였다.

향후 습지보호지역별 보전관리 목표에 따라 시민

과학연구 활동을 다양화하고 수집된 자료의 활용성을

이해당사자의 수요에 맞추어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목표 중 ‘생태계 조사

및 연구사업’ 분야는 습지조사원과 시민과학자가 협

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지역의 주요 구역과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조사하고 시민과학자는 전문조사원이

접근성 및 소요 시간 등 등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조

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기에 다수의 시민

과학자와 함께 조사하여 다시점, 다지점의 생태계 조

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시민과학자들이 생물종 및

서식지 현황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

로 공간분포를 분석하면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 사업, 서식지 복원 계획을 수립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시민과학자가 생태계서비스

평가 주체로 참여하거나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기반이

되는 생태자산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시민들이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간이 습지평가를

진행하거나 연구자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진행하여

습지보전·생태계 가치 평가를 보완하고 생태축 계획

에 반영할 수 있다. 습지보호지역 일대 협업·소통관

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보호지역 일대 시민 등 다양

한 이해당사자를 네트워크하고 습지보호지역의 보전

가치 등에 대해 교육, 홍보하여 시민 인식 증진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시민과학연구 방법론이 습

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 도구로 정착하기 위해서 향후

시민과학연구 자료 축적,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의 도출과 함께 성과물의 정책 활용성과 사회·경

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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