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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서   론

점박이물범(Phoca largha)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주
요 해양포유류 중 하나로, 지느러미 형태의 다리 모양을 갖는 기
각류(Pinniped)이다. 점박이물범의 분포 범위는 황해와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추크치해에 이르며, 주요 번식지로는 황해 
북부의 랴오둥만, 러시아 연안의 표트르 대제만 등 8곳에서 확
인되었다(Boveng et al., 2009; Shibuya and Kobayashi, 2014; 
Jefferson et al., 2015). 국내 혼획·좌초 및 발견기록에 따르면 제
주도나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점박이물
범이 보고되고 있으며(Kim et al., 2021), 주요 서식지로는 인천
광역시 옹진군 백령도와 충남 서산시 일원의 가로림만이 있다

(Park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점박이물범의 대부
분은 황해 북부 랴오둥만의 유빙에서 번식한 황해계군으로 여
겨지며, 일부는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만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Wang, 1986; Won and Yoo, 2004; Park et al., 2010). 
이들은 늦봄부터 먹이가 풍부한 백령도나 가로림만까지 남하하
여 여름을 보내고, 늦가을부터는 번식을 위해 랴오둥만이나 표
트르 대제만 등 유빙이 형성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계절적 회
유 특성을 갖는다(Wang, 1986; Boveng et al., 2009; Frost and 
Burns, 2018). 황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개체수는 1940년
대 약 8,000여 마리에 달했으나, 지난 세기 동안 남획과 서식지 
파괴, 해양오염 등의 영향을 받아 2000년대에는 2,000여 마리 
미만으로 감소하였다(Wang, 1988; Dong and Shen, 1991;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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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tted seal Phoca largha a primary marine mammal found along the Korean coast, exhibits a seasonal migra-
tion pattern between breeding and feeding areas. In this study, population fluctuations of spotted seals were analyzed 
around Baengnyeongdo Island, Korea, from 2016 to 2021. Field surveys were conducted at two major haulout sites, 
Mulbeom rocks and Yeonbong rocks, during low tide between April and November of each year.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st number of spotted seals was observed in summer, particularly in August or September. Mulbeom 
rocks consistently accommodated more spotted seals than Yeonbong rocks, suggesting that it is a more suitable 
haulout site for the spotted seals. The recorded population was approximately 200 spotted seals, showing a slight de-
crease when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s conducted in 2000–2002 and 2006–2008. This decline could be attrib-
uted to overhunting and habitat degradation. Fluctuations in the number of spotted seals could also be influenced by 
short-term factors such as weather conditions. Further research incorporating drone surveys and photo-identification 
will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population dynamics and support conservation measures for spotted seals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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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8). 점박이물범은 해양생태계 내에서 최상위 포식자
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체수 변화는 연관된 다양한 생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stes, 1979; Katona and whit-
head, 198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점박이물범을 해양보호생
물(MOF, 2024),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MOE, 2024),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331호(CHA, 2024)로 지정되었다. 중국 역시 점
박이물범을 국가I급 보호야생동물(Zhaobin and Xin, 2023)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계절에 따라 회유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계절별 
개체수 변동 및 서식지 이용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전략 마련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점박
이물범의 주요 서식지인 백령도 연안에서의 개체수 변동에 관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Won and Yoo (2004)는 2000–2002
년 백령도 현장 조사를 통해 점박이물범이 봄에 백령도 연안으
로 내유하기 시작해 여름철 가장 많은 개체수를 확인하였고, 늦
가을 다시 번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ark et 
al. (2010)의 2006–2008년 조사에서는 8월과 9월에 최대 개체
수가 관찰되었는데, 개체수 증감이 일조량 등 환경 조건에 영향
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후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최근의 개체수 변동 경향을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백령도 연안
의 주요 점박이물범 출현지역인 물범바위, 연봉바위에서 현존 
개체수의 계절적 변동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연안에서 점박이물범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백령도의 물범바위와 연봉바위, 두무진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Park et al., 2010). 물범바위는 백령도 북동쪽 연안
에서 약 700 m 떨어져 있으며, 많은 수의 점박이물범이 휴식할 
수 있을 만큼의 넓고 경사가 완만한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
봉바위는 백령도 남쪽에서 대청도 방향으로 약 2.4 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점박이물범은 연봉바위 주변에 산재한 비교적 좁
고 가파른 바위 위에서 휴식을 취한다. 두무진 해역은 휴식처로 
이용되는 바위가 적고, 육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나, 양 옆이 절
벽으로 막혀있고 인근 해상 또한 조류가 거세고 파고가 높아 인
간 활동이 적은 지역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각 연도별로 4–6회씩 현장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한 회차의 조사는 기상 및 해황에 따라 1–3일간 진
행되었다. 6년의 연구기간 동안 물범바위에서 총 29회, 연봉바
위에서 총 25회 조사하였다. 각 지점별로 바위 위에서 휴식하는 
개체와 바위 주변 약 50 m 반경의 해역에서 유영하는 점박이물
범의 수를 기록하였다. 다만, 두무진 해역은 기상 및 해황 여건 
등으로 매번 조사하기는 어려워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점박이물범의 현존 개체수 모니터링은 소형선박(1.99 ton, 

150 hp)을 이용하여 각 바위로부터 약 100 m 거리까지 이동한 
뒤 나안 또는 쌍안경(Leica Trinovid 10×42 BN; Leica, Wet-

zlar, Germany)을 이용하여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조사 시기는 
Park et al. (2010)에 따라 점박이물범이 주로 관찰되는 4–11월 
중 간조 전·후 각 2시간 내에 조사하였다.
현존 개체수 모니터링 결과는 일자별로 관찰한 개체수의 최
대값을 각 회차별 개체수로, 같은 연도에 확인된 회차별 개체
수의 최대값을 연도별 개체수로 나타내었다. 연도별 및 월별 개
체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연도 혹은 같은 월에 확인한 
현존 개체수를 비교하였다. 계절별 개체수 변동을 분석하기 위
해서 봄(4–5월), 여름(6–8월), 가을(9–11)로 나누고 각 그룹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Sta-
tistics (v.29.0)를 이용하였으며, 각 데이터는 Shapiro-Wilk test 
및 Levene test 후 one-way ANOVA를 수행하였다. 그래프 작
성은 Systat SigmaPlot ng for Windows (v.1.1)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백령도 물범바위와 연봉바위에서 관
찰한 점박이물범의 연도별 최대 관찰 개체수는 2016년 186마
리, 2017년 190마리, 2018년 196마리, 2019년 219마리, 2020
년 182마리, 2021년 174마리로, 매년 약 200여 마리 내외의 개
체수를 확인하였다(Fig. 1). 각 바위별로 구분하여 연도별 개체
수 변동을 확인한 결과, 두 바위에서 모두 큰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월별 개체수는 대체로 여름철(8–9월)에 최대치를 기록
하였고, 봄철(4–5월)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체수가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연봉바위 보다 물범바위에서 더욱 뚜렷하
게 관찰되었으며, 물범바위의 평균 개체수는 102.2마리로, 연봉
바위의 46.4마리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물범바위에서는 7월에서 9월 사이에 연중 최대 개체수가 관
찰되었으며, 2016년 8월에는 151마리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많
은 개체가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2017년 8월에 146마리, 2018
년 9월에 146마리, 2019년 8월에 138마리, 2020년 7월에 127
마리, 2021년 8월에 143마리로 매년 여름철 최대 개체수를 기
록하였다. 반면, 연봉바위에서는 주로 8–10월에 최대 개체수가 
관찰되었으나, 2020년 5월에 가장 많은 개체(84마리)가 확인되
었다. 연봉바위에서의 연도별 최대 개체수는 2016년 10월 46마
리, 2017년 10월 78마리, 2018년 10월 52마리, 2019년 8월 81
마리, 2020년 5월 84마리, 2021년 11월 81마리로 확인되었다.
현존 개체수의 연도별 변동 경향을 분석한 결과, 물범바위에
서는 매년 약 140마리, 연봉바위에서는 약 80마리 내외의 개
체수가 확인되었다(Fig. 2A, 2B), 두 지역 모두에서 개체수의 
평균값은 연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물범바위 
F=0.337, P>0.05; 연봉바위 F=0.814, P>0.05). 다만, 물범바
위에서는 2018년에 기상 악화로 인한 조사노력 부족으로 인
해 개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었다. 백령도 연안의 점
박이물범 현존 개체수는 약 200여 마리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2000–2002년 약 300–350여 마리를 보고한 Won and Yoo 
(2004)의 결과나 2006–2008년 약 270여 마리를 확인한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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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의 결과와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감소는 남획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
다. Zhaobin and Xin (2023)에 따르면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겨
울 서식지인 중국 보하이만 일대에서 2015–2019년 사이에 새

끼 또는 성체 점박이물범 수백 여 마리를 불법적으로 포획 및 거
래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중국 정부에서 점박이물범을 국
가I급 보호야생동물로 지정한 2021년에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
가 적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번식장에서의 해빙 면적 감소, 해

Fig. 1. The number of monthly highest observed individuals in Baengnyeongdo Island from 2016 to 2021 on Mulbeom and Yeonbong 
rocks. Dark gray bars, the number of seals at Mulbeom rocks; light gray bars, represent the number of seals at Yeonbong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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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ox plot showing the observed individuals of spotted seals 
Phoca largha on Baengnyeongdo Island for each year fro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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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ox plot showing the monthly observed individuals of 
spotted seals Phoca largha on Baengnyeongdo Island from 2016 
to 2021. A, Mulbeom rocks; B, Yeonbong rocks; X, Indicates the 
mean value. A single data point i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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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오염, 어족 자원의 변동 등이 개체수 감소에 기여했을 가능성
이 있다(Yan et al., 2018).
월별 현존 개체수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물범바위에서는 4월부
터 8월까지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9월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A). 반면 연봉바위에서는 최대 
개체수가 80마리 내외로 나타났으며, 월별 변동폭은 물범바위
에 비해 적었다(Fig. 3B). 계절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두 서식
장소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358, P<0.05; Table 1). 
물범바위에서는 여름과 가을철 개체수가 봄철보다 많았고, 이
는 점박이물범의 계절적 회유 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봉바위에서는 계절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F=0.254, P>0.05). 이는 연봉바위에서 점박이물범이 휴식
처로 이용 가능한 면적이 물범바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5월부터 서식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
다. 다만, 백령도는 대한민국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인
천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지
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위 개체당 이용하는 바위 면적을 계산하
여 바위가 실제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한다면 이를 뒷
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백령도 연안에서 점박이물범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범바위와 연봉바위로 선
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위성추적 결과에 따르면 백령도에 서식
하는 개체가 대청도나 북한 월내도 연안까지 이동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Kim et al., 2023). 이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서식
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새로운 서식지까지 조
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개체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육안이나 쌍안경을 이용한 현존 개체수를 확인하는 방
법은 조사 당시의 기상이나 해황, 선박의 접근 등에 의해서 영
향을 받을 수 있어 개체수를 실제보다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
다. Altukhov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육안 관찰 방
법보다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할 경우 확인되는 개체수가 
30% 이상 증가한 바 있으므로, 드론을 이용하여 현존 개체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Kim et al. (2010)의 사진 개
체식별 방법을 통해 백령도 연안 점박이물범의 풍도 추정 결과
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현존 개체수의 변동을 거시적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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