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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로깅을 통한 환경관측 및 동물행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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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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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항목별 성과

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o 해양 바이오로깅 기술을 이용한 연안 대형 생물종 시험 적용

세부목표

 1. 해양 기반 바이오로깅 기술에 적합한 연안 생물종 테스트(2종 이상)

 2. 연안 생물 개체별 바이오로깅 DB 확보(20건 이상)

 3. 바이오로깅 결과를 통한 해양동물 이동경로 및 환경인자 관측(지도 1건)

연차별목표

 o 1차년도 : 해양동물 포획 및 바이오로거 부착 기술 개발

 o 2차년도(최종) : 바이오로깅 기술을 활용한 연안 대형 생물종 시험 적용

1-2 평가주안점별 성과

평가주안점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실적요약 관련증빙

바이오로깅 
부착 가능 

생물종 자료 
수집 및 

타당성 평가

10 1
2차년도(최종)
(1단계 1차년도)

바이오로깅 부착 가
능 생물자료 수집 

자료 수집 바탕 리뷰 

논문 작성 
100

부착 방법에 
따른 특성 
평가 및 
적합한 

부착법 제안

40 1
2차년도(최종)
(1단계 2차년도)

부착 장비 및 재료 
테스트

바이오로거 부착 

테스트
100

연안 생물종 
부착 적용 25 2,3

2차년도(최종)
(1단계 2차년도)

안정화된 부착 기술 
및 데이터 획득

부착 적용 및 자료 

원격 획득
100

행동 특성 및 
서식환경 

분석
25 2,3

2차년도(최종)
(1단계 2차년도)

관측자료 해석 및 
지도 작성

연안종 

3종(재갈매기, 

고방오리, 쇠기러기) 

관측, 지도 작성 

100

합계 100



1-3. 목표 미달 시 원인 분석 (해당시 작성)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1-4 (해당 시)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조치사항 협약변경 승인일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1-5. 선정/단계/연차점검의견 

선정평가

1. 종합의견 :
● 현장 적용 시험을 담당 세부연구자는 미세조류를 전문가이므로, 방어와 고방오리
를 활용한 현장 적용시험을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성 보완이 필요함.
● 본 과제를 통해 얻은 바이오로깅 정보와 타 분석결과와의 정량적 비교 방안이 명
확하지 않음.
● 본 과제를 통해 획득한 바이오 로깅데이터의 활용은 물론 관련 연구자나 기관과
공유가 요구됨.
● 시범적용 대상 생물별로 획득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의 종류, 필요성 및 활용
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장 시범 적용에서 얻어진 바이오로깅 측정값 및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비교검증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제 협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과제로 예산 편성에 해외 자문과 교류 등이 포함 되어야 함.
2. 수정 및 보완사항 :
● 국내에서 물새류 포획 및 GPS 부착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환경생태연구소)과
현장 경험에 대한 협력을 받고 현장 조사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이동경로 지도를 비교하고, 실제 측정된 좌표의 빈도와 기간을 대조.
● 바이오로깅 기술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극지연구소 자료 센터(Korea Polar Data
Center, KPDC)에 등록하여 동물 서식환경의 기초자료로 제공.
● 시범적용 대상 생물별로 획득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의 종류, 필요성 및 활용
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장 시범 적용에서 얻어진 바이오로깅 측정값 및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비교검증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s)와의 국제 협력조사를 통하여
국내 연안종의 번식지로 알려진 러시아 레나강 유역에서 현장조사 실시.

2.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2-1. 추진내용 및 연구개발결과

1차년도

○ 해양동물 포획 및 바이오로거 부착 기술 개발

① 해양 바이오로깅 적용을 위한 전략 수립

- 연구개발 수행에 앞서 196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출판 논문을 바탕으로 Web of science 

저널 색인 키워드 검색 결과, 바이오로거의 종류, 바이오로깅 연구 활용 분야, 바이오로깅 연구 적

용 종 및 연구 지역을 문헌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Chung et al. 2021, Ocean 

Science Journal). 

□ 바이오로깅의 용어 관련 문헌 정리 

- 바이오로깅은 Bio-logging 뿐만 아니라 Animal telemetry 혹은 Bio-telemetry 등으로도 정의됨

- Boyd et al.(2004, Memoirs of 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Special issue)은 

인간의 가시범위를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유기체 및 주변을 연구하는 것을 바이오로깅으로 

정의

- Rutz and Hays(2009, Biology Letters)는 이동하는 동물에 소형화된 기기를 부착하여 

행동생태 및 생리 연구를 바이오로깅으로 정의

□ 바이오로깅 연구의 발전 과정 문헌 정리

- 현대 방식의 바이오로깅 연구는 1965년도 쿠이먼에 의해 웨델 물범에 다이빙기록계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가 발표된 것을 바탕으로 이 시기에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Kooyman 1965, Polar Record), 1971년에는 황제 펭귄(Kooyman et al. 1971, Respiration 

physiology), 1976년에는 물개에 기기 부착을 통한 연구가 발표됨(Kooyman et al. 1976, 

Science)

- 또한 심박 수와 유영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록계를 수심계와 함께 황제 펭귄에 부착하여 

다이빙 활동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됨(Castellini et al. 1992, Marine Mammal Science)

- 1990년도에 들어 위성 위치추적기술이 발전하며 플랫폼 송신 터미널(이하 PTT)이라는 기기가 

개발되었으며, 이 기기는 게잡이물범에 부착되어 물범의 이동을 기록한 연구가 발표됨(Bengtson et 

al.1993, Korean Journal of Polar Research)

       □ 바이오로깅 연구 출판 논문 분석

- Web of Science 검색어{“(bio-logging) OR (biologging) OR (bio-logger) OR 

(biologger) OR (animal-borne) OR (telemetry)”} 총 19,641 건의 결과에 따른 연간 

바이오로깅 연구 출판 논문의 수 (1960–2019)는 노란색 막대로 나타나며, ‘Marine 

animal’을 포함하는 결과는 파란색 막대로 나타난다 (다음 그림 참조)



그림 1. Web of Science 키워드 검색 결과(Chung et al. 2021, Ocean Science Journal)

□ 바이오로거의 종류

- 바이오로깅은 동물의 움직임이나 생리적인 자료를 측정하는 행동 바이오로깅 카테고리와 주변 

환경 신호를 측정하는 환경 바이오로깅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로거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함.

 표 1. 바이오로거의 목적에 따른 센서 종류, 획득 데이터, 특징

카테고리 센서 종류 획득 데이터 특징

Behavioural

bio-logging

(행동 자료)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 공간정확도가 높음(<5m)(Bridge et al. 

2011, BioScience)

∙ 측정주기가 짧음

∙ 에너지소모가 큼(30초에 0.15W) 

(Bridge et al. 2011, BioScience)

∙ 위성에서 라디오파를 수신 (Tomkiewicz 

et al. 2010,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 무거움(<22g)(Bridge et al. 2011, 

BioScience))

CLS

(Collect 

Localisation 

satellites)

위치 ∙ 공간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150m)(Bridge et al. 2011, 

BioScience)

∙ 측정주기가 짧음

∙ 에너지소모가 큼

∙ 위성에서 라디오파를 수신

∙ 데이터 동시 송신 가능

GLS

(Geolocation 

System)

위치 ∙ 공간정확도가 낮음(<200km)(Bridge et 

al. 2011, BioScience)

∙ 측정주기가 김 

∙ 에너지소모가 작음

∙ 작고 가벼움(<0.5g)(Bridge et al. 

2011, BioScience)

∙ 햇빛을 이용해 일몰 일출 시간을 

계산하여 위치를 추정

Acoustic tag 위치 ∙ 동물의 수중 위치 연구에 이용

∙ 중계 부이 필요

Video-camera 이미지 및 

음향 자료

∙ 대용량 배터리 및 저장소 필요

∙ 동물의 시각에서 시청각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이용(Moll et al. 2007, 

Trends in Ecology and Evolution) 

Accelerometer

& gyroscope

가속도 및 

기울기

∙ 동물의 에너지 소모 추산 가능

∙ 동물의 행동 정밀 분석 연구에 이용

TDR

(Time-Depth 

Recorder)

잠수 수심 ∙ 전통적인 방법의 바이오로거

∙ 수심 측정 정확도가 높음

∙ 에너지소모가 작음

ECG

(Electrocardiogram)

심박 수 ∙ 동물의 생리 연구에 이용

∙ 전극이 커서 소형동물에 부착하기 

부담(Whitford and Klimley 2019, 

Animal Biotelemetry)

EEG

(Electroencephalog

ram)

뇌파 ∙ 동물의 수면 연구에 이용

∙ 전극이 커서 소형동물에 부착하기 

부담(Whitford and Klimley 2019, 

Animal Biotelemetry)

Environmental

bio-logging 

(환경 자료)

CTD (Conductivity 

Temperature 

Depth)

전기전도도, 

수온, 압력

∙ 잠수동물의 수직이동 및 주변 물리해양 

연구에 이용

Fluorometer 형광도 ∙ 동물 주변 해수의 형광도를 측정하여 

엽록소 농도를 측정하여 1차생산량을 

추정하는 생지화학적 연구에 이용

Oxygen sensor 용존산소 ∙ 동물 주변에 존재하는 물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연구에 이용

Hydrophone 주변 수중 

음향

∙ 수중 혼합 신호를 측정하여 해양의 

소리경관(Soundscape)를 연구하는 데에 

이용(Cazau et al. 2017, Journal of 

Atmospheric and Oceanic Technology) 

Echosounder 음향 후방 

산란

∙ 능동 음향 후방산란을 측정하여 

(Lawson et al. 2015, Animal 

Biotelemetry) 동물 주변의 생물 움직임 

및 생물군집 탐색하는 연구에 이용

∙ 포식자-먹이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 바이오로깅 연구 적용 종 및 지리적 범위

- 바이오로깅 연구 적용 종 및 지리적 범위는 다음 그림 참조.

그림 2. 1974-2019년까지 536개 논문에 나타난 해양 바이오로깅 연구 적용 종 및 지리적 분포 현황.
가장 많이 집계된 종부터 순서대로 해양 포유류 (32.4%), 어류(29.4%), 해양조류 (21.9%), 파충류
(12.95%) 그리고 갑각류, 이매패류, 복족류, 해파리류는 각 1%미만으로 총합 3.4%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21, Ocean Science Journal)

② 조류 바이오로깅 부착 방법 정립

- 국내에서 월동하는 조류의 특징에 맞는 배낭(harness) 형태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을 선택. 배낭 

형태의 위치추적기 부착방법은 소형조류에서부터 대형조류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조류의 비행을 적게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동성 조류의 장거리 경로가 포함된 이주행동을 확

인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하고 북극권에서 번식하는 조류의 위치추적기 연구에 적합

한 방식임.

- 장거리 비행조류에 안정적으로 부착하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배낭 형태의 위치추적기가 가장 효과적일 것

으로 여겨짐됨(그림 3).

이용(Goulet et al. 2019, Deep Sea 

Research) 



그림 3. 배낭 형태의 바이오로거(GPS)를 부착한 
재갈매기(2020년 2월 경상북도 영덕군)

③ 포유류 바이오로깅 부착 방법 정립

- 3.7V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부착된 아두이노 오픈 소스 플랫폼에 각종 센서(위 시험에서는 온도 

감지 센서와 압력 감지 센서가 부착됨)를 삽입한 뒤 물범에게 부착.

그림 4. 스트랩으로 센서를 묶어 물범 꼬리 부위에 고정하는 방
식으로 부착(2020년 6월 청주동물원)

그림 5. 꼬리에 부착된 압력센서를 달고 수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물범(2020년 6월 청주동물원)

-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연구자의 휴대용 수신기(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를 원격

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바이오로거의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장치를 직접 회수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데이터를 확보하기 용이해짐(Kim et al. 2021, Micromachines).

2차년도

○ 바이오로깅 기술을 활용한 연안 대형 생물종 시험 적용

 ① 연안 생물종에 바이오로거 부착 

ž 재갈매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획 및 자료 획득

- 재갈매기는 몸길이 약 50cm, 무게 약 1kg정도의 중형 갈매기로서 동아시아에서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 

- 잡식성으로 죽은 동물이나 바다새의 알, 물고기 등을 먹으며 서유럽에서 캐나다, 알래스카 지

역의 해안에서 번식

- 한국에서는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무리지어서 겨울을 남

- 연안 동물종 가운데 수가 많고 크기가 큰 조류 종

- 2019년 10월~11월 동해안 기장, 영덕 등지 해안에서 재갈매기 9마리 포획

- 2021년 5월 현재까지 재갈매기의 이동경로를 모니티링

- 이동경로 자료는 날짜별 위치, 고도, 속도 자료가 매 2시간 간격으로 수집되어 전송하도록 설

정되어 있음(아래 그림 6)

- 재갈매기 포획 및 작업 순서는 아래 표 2와 같음

그림 6. 2019년 10월 22일 기장에서 포획한 kopr1901 개체의 정보 송수신 자료의 예시



표 2. 재갈매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획 작업 단계별 사진 및 주요 작업 내용 조류포획 단계별 사진 내 용

<2019년 11월 12일 강구항 재갈매기 포획지 전경>

① 재갈매기 포획지 선정

- 재갈매기가 도래하는 대표 지역 가운데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항 해변을 선정

- 비교적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지 근처까지 접근 가능

- 조류가 사람에게 익숙해지도록 작업지 

주변에서 먹이를 주면서 포획 

예정위치까지 유인

<그물 설치 및 먹이를 투여하는 연구원>

② 그물설치 및 먹이를 이용한 조류 유인

-환경생태연구소와 협업을 통한 그물 설치 및 

먹이 투여

-먹이를 이용한 조류를 작업지 내로 유인

<그물에 포획된 재갈매기의 모습>

③ 재갈매기 포획 그물 발사

-그물 반경안에 조류가 들어오게 되면 공기가 

압축된 포를 발사하여 그물을 몸 위에 

씌우는 방식을 사용

-대상종이 다치지 않게끔 신속히 그물에서 

제거한 후 위치추적기 부착을 위한 작업 

준비

조류포획 단계별 사진 내 용

<위치추적기 부착 전 개체별 정보 수집을 하는 연구원>

④ 개체 정보 수집

-포획된 개체를 대상으로 개별 무게 측정

-무게를 기준으로 건강한 개체를 선정하여 

위치추적기 부착 예정

<위치추적기 부착작업중 작업자가 조류를 보정하고 있는 모습>

⑤ 바이오로거 부착

-2인 1개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한명은 조류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있고 다른 한명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 진행

-추적기가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지 않도록 

개체의 크기에 맞춰서 묶어주는 줄의 길이를 

조절함

<작업 후 방생한 재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

⑥ 데이터 수신 확인 및 재갈매기 방사

- 위치추적용 바이오로거 WT-300 (KoECO 

Co., Weight: 22g, Dimensions 

48×36×16mm(L×W×H), Internal 

Lithium-Ion 200mAh, Solar charging 

system, 12 hours interval, GPS-Mobile 

Phone based Telemetry System) 

- 위치추적기로부터 위치정보 수신 확인

-개체별 부착한 위치추적기 번호 확인

-위치추적기를 부착 후 풀어줌

-조류가 다치지 않고 잘 날아가는지를 확인



ž 고방오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획

- 고방오리는 유라시아, 북아메리카에서 서식하는 철새

- 북반구 북부에서 번식하고 남쪽지역으로 이동해 겨울을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먹이로는 주로 곡류나 수초의 잎 또는 줄기를 먹고 한국에서는 주로 겨울에 무리를 지어서 월동

- 한반도에 도래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

- 낙동강 하구 을숙도 지역에서 많은 숫자가 무리지어 관찰됨

- 2020년 1월 총 7개체를 포획하여 GPS를 배낭형태로 부착하였음(그림7)

- 고방오리를 포획하는 작업의 순서는 아래 표 3과 같음

그림 7. 2020년 1월 15일 을숙도에서 포획한 고방오리의 배낭형태 바이오로거(GPS) 부착 사진

표 3. 고방오리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획 작업 단계별 사진 조류포획 단계별 사진 내 용

<2020년 1월 10일 을숙도 고방오리 포획지 전경>

① 고방오리 포획지 선정

- 고방오리가 도래하는 지역을 선정

-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먹이를 살포하여 먹이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킴

- 먹이를 살포한 후에는 작업지에서 

멀리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며 조류의 

접근을 유도

<그물에 연결된 공기 압축 발포용 장비>

②그물설치 및 먹이를 이용한 조류 포획

- 재갈매기와 달리 무리단위로 포획 가능

-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물에 

연결된 공기 압축 발포용 장비를 발사하여 

포획

<그물망에 넣어 개별포획된 고방오리 암컷>

③ 고방오리 포획 및 개별 포획

-한 개체씩 그물망에 넣어 무게 측정 및 성별 

구분 작업 진행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강한 개체를 대상으로 위치추척기 부착



조류포획 단계별 사진 내 용

<추적기 부착 작업을 위한 고방오리를 보관하는 텐트 속 모습>

④ 안정화 작업 및 작업대상 개체 선정

- 작업 대상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텐트 속에 넣어둠

- 위치추적기 부착시 개별 포획하여 작업 진행

<개체정보 수집 후 위치추적기 부착중인 고방오리>

⑤ 개체정보 수집 및 위치 추적기 부착

- 2인 1조로 개체정보를 수집한 후 

위치추적기를 부착함

- 개체의 크기에 맞춰서 끈의 길이를 조절

<작업 후 땅에 고방오리를 놓아주는 모습>

⑥  데이터 수신 확인 및 고방오리 방사

- 위치추적용 바이오로거 WT-300

(KoECO Co., Weight: 22g, Dimensions 

48×36×16mm(L×W×H), Internal 

Lithium-Ion 200mAh, Solar charging 

system, 12 hours interval, GPS-Mobile 

Phone based Telemetry System) 

-부착 작업이 끝난 조류를 한 마리씩 

-다치지 않고 잘 날아가는지 확인

ž 쇠기러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획

- 쇠기러기는 몸길이 약 66-86cm, 무게 약 2kg 가량의 겨울철새 

- 주로 큰 떼를 지어 논, 밭, 연못, 초원 등지에서 풀씨, 줄기, 싹 등을 섭식

- 북아메리카, 유라시아 대륙의 툰드라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온대지역에서 월동 

- 우리나라에서는 10월에 남하하여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3월에 번식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 2021년 2월 경기도 김포시 쇠기러기 서식지에서 10개체를 포획하여 배낭형태의 GPS를 부착

하였음

- 쇠기러기의 단계별 포획 과정은 아래 표 4와 같음

표 4. 쇠기러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획 작업 단계별 사진

조류포획 단계별 사진 내 용

<2021년 2월 26일 김포 하성면 쇠기러기 포획지 전경>

① 쇠기러기 포획지 선정

- 쇠기러기가 도래하는 지역을 선정

-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먹이를 살포하여 먹이에 대한 반응을 

증가시킴

- 먹이를 살포한 후에는 작업지에서 

멀리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며 조류의 

접근을 유도

<쇠기러기 포획 모습>

②그물설치 및 먹이를 이용한 조류 포획

- 단체생활을 하는 쇠기러기의 특성상 

무리단위로 포획 가능

-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물에 

연결된 공기 압축 발포용 장비를 발사하여 

포획

-  포획된 개체는 그물에서 제거

<텐트에 보관되어 안정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쇠기러기>

③ 안정화 작업 및 작업대상 개체 선정

- 작업 대상 조류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텐트 속에 넣어둠

- 위치추적기 부착시 개별 포획하여 작업 진행



조류포획 단계별 사진 내 용

<그물에 넣어 무게를 측정중인 쇠기러기>

④ 선정된 개체를 대상으로 한 개체정보 

수집

- 그물에 넣어 무게측정 한 후 분변/깃털 등 

개체정보 및 시료 획득 

<개체정보 수집 후 위치추적기 부착중인 쇠기러기>

⑤ 위치 추적기 부착

- 개체정보를 수집한 후 2인 1조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함

- 개체의 크기에 맞춰서 끈의 길이를 조절

- 환경생태연구소의 WT-300 위치추적기 

부착

<작업 후 땅에 쇠기러기를 놓아주는 모습>

⑥  데이터 수신 확인 및 쇠기러기 방사

- 위치추적용 바이오로거 WT-300

(KoECO Co., Weight: 22g, Dimensions 

48×36×16mm(L×W×H), Internal 

Lithium-Ion 200mAh, Solar charging 

system, 12 hours interval, GPS-Mobile 

Phone based Telemetry System) 

-부착 작업이 끝난 쇠기러기를 한 마리씩 

-다치지 않고 잘 날아가는지 확인

② 데이터 관측 및 분석

ž 재갈매기 GPS 자료의 개체별 비교 분석

- 대표적인 재갈매기 월동지인 부산, 영덕, 삼척 등지에서 재갈매기 37개체를 포획한 정보와 

러시아 재갈매기 번식지에서 9개체를 포획한 정보를 취합

- 2017년 10월 11일 ~ 2021년 3월 6일 겨울철 이동경로 추적

- 성체 28개체 가운데 성체 1개체는 중국 해안 지역을 다녀왔으며, 성체 8개체는 한국 뿐 아

니라 일본 해안에 걸쳐 비행을 하며 월동을 하였음

- 아성체 18개체 가운데 1개체가 일본 해안에서 월동을 하였음

- 겨울철 서식지 이용 방식은 개체의 나이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체별 변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 개체의 정보를 개체의 나이(성체 vs. 아성체)에 

따라 이동 범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ž 재갈매기 성체(adults)와 아성체(sub-adults) 이동경로 비교(그림 8)

그림 8. 한국 연안에서 겨울철을 보내는 재갈매기 46개체의 이동경로(2017년 10월 11일~2021
년 3월 6일) 

ž 겨울철 국내에서 부착한 조류의 이동 경로와 여름철 예상 번식지에서 얻어진 경로의 측정 효율 및 측

정 수준을 비교

- 2017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바이오로깅을 통해 얻은 재갈매기의 위치데이터를 기간과 

위도를 기준으로 분석

- 재갈매기에 부착한 바이오로거가 인식한 위성의 개수는 평균 9개 이상으로 충분히 많은 위성

이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됨(그림 10, 표 5)

- 월동기간(10~4월)과 번식기간(6~8월) 동안의 위성 수를 비교하였을 때, 번식기간에는 평균 

11.5개 이상의 위성을 사용하였고, 월동기간에는 평균 10.6개 이하의 위성을 사용하여 월동기간

의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ANOVA test, p < 0.001)

- 위도에 따른 위성의 개수를 살펴보면, 70° 이남에서는 위도가 높을수록 많은 위성이 위치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20°~30°에서는 바이오로거가 사용한 위성 개수가 평균 6개 정

도로 위치정확도가 많이 떨어짐. 70° 이상의 극지에서는 위치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위성의 개

수가 평균 10.770개로 줄어들었음(그림 11, 표 6)

- 하루에 기록된 위치 정보의 개수는 평균 10건 이상으로 10월~1월 1분위수가 12 이하로 줄어

들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75% 이상 12건 씩 위치 정보를 획득하였음(표 7).



그림 9. 재갈매기 개체별의 겨울철 서식지 이용

그림 10. 월별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위성 갯수

그림 11. 위도별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위성 개수

월 (위치 데이터 수) 평균 표준편차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1 (9574) 10.140 3.687 8 10 13
2 (10046) 10.166 3.697 8 10 13
3 (12774) 9.855 3.347 8 9 12
4 (13391) 10.359 3.390 8 10 14
5 (10882) 10.768 3.285 9 10.5 13
6 (7722) 11.850 3.156 10 12 14
7 (9942) 11.638 2.995 10 12 14
8 (9704) 11.503 2.987 10 11 14
9 (8677) 11.044 3.126 9 11 13
10 (8002) 10.471 3.299 8 10 13
11 (9925) 10.583 3.467 8 10 13
12 (10163) 10.239 3.565 8 10 13 

표 5. 월별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위성 갯수

위도 (위치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편차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20° ~ 30° (1022) 6.063601 2.127398 5 6 7

30° ~ 40° (64613) 10.31051 3.589662 8 10 13

40° ~ 50° (14233) 10.36289 2.885226 8 10 12

50° ~ 60° (11154) 11.32849 3.170552 9 11 14

60° ~ 70° (19384) 11.88155 2.710793 10 12 14

70° ~ 80° (10396) 10.77049 3.470766 9 11 13

표 6. 위도별 기록된 위치 데이터의 위성 갯수

월 평균 표준편차 1분위수 중앙값 3분위수

1 10.099 3.876 9 12 12

2 10.426 3.138 10 12 12

3 11.627 2.071 12 12 12

4 12.420 3.340 12 12 12

5 13.057 7.304 12 12 12

6 12.593 5.258 12 12 12

7 12.494 2.929 12 12 12

8 11.724 2.993 12 12 12

9 11.313 4.948 12 12 12

10 10.558 4.842 10 12 12

11 11.023 2.877 12 12 12

12 10.445 3.344 11 12 12

표 7. 월별 위치데이터 획득 수 (일일 기준)



ž 고방오리 GPS 이동자료 개체별 비교

- 대표적인 오리류 월동지인 부산 을숙도 하구에서 고방오리 10개체 포획

- 2020년 1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개체별 이동경로 추적(그림 12)

- 취식 및 수면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은 을숙도 주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 10개체 가운데 수컷 2개체는 북서쪽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산간 지역에서 머물다 돌아왔으며,

암컷 1개체는 서쪽 40킬로미터 떨어진 해안 지역을 다녀옴(그림 13)

- 장거리 이주 종인 고방오리는 고위도 북극 인근인 북위 60도 이상 이주하는 개체가 확인됨(그

림 14)

- 고방오리의 겨울철 서식지 이용은 연안습지 (갯벌), 내륙습지, 농경지, 기수지역, 초지, 담수지

역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15).

- 겨울철 서식지 이용 방식은 개체 변이 및 암수 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부산 을숙도에서 포획한 고방오리 10개체의 이동경로(2020년 1월 15일~6월 7

일)

그림 13. 부산 을숙도에서 포획한 고방오리 수컷 8개체와 암컷 2개체의 이동경

로 비교(2020년 1월 15일~6월 7일)
그림 14. 고방오리 10개체의 계절별 이주경로(*가 표시된 개체는 봄철 이주를 시작

한 것으로 확인)



그림 15. 월동기간 고방오리(10마리)의 서식지이용도. 연안습지(coastal wetland)와 내륙습지

(inland wetland)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경지(cropland), 기수지역(brakish 

water), 초지(grass), 담수(freshwater)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ž 쇠기러기 GPS 이동자료 개체별 비교

- 쇠기러기의 월동지인 김포시 하성면 일대에서 쇠기러기 9개체 포획(수컷 3개체, 암컷 6개체)

- 2021년 2월 19일부터 이동경로 추적 중

- 겨울철 파주 지역 인근 임진강, 한강 하류 유역에서 철새 먹이주기 활동이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개체들이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그림 16) 

- 향후 쇠기러기의 번식지 이동경로를 추적함으로써 한국 월동개체군의 이주 경로, 경유지 및 

이주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16. 김포에서 포획한 쇠기러기 10개체의 이동경로(2021년 2월 19일 ~ 2021년 3월 10일)

ž 물범 바이오로깅을 통한 행동 분석 

- 3.7V 리튬폴리머 배터리, 온도 감지 센서, 압력 감지 센서가 부착된 바이오로거를 물범에게 

부착 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연구자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원격 수신

- 바이오로거의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장치를 직접 회수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데이터를 확보하

기 용이해짐

- 원활한 부착을 위한 동물의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 사육사들의 감독 하에 물범을 제압하

고 왼쪽 발에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그림 17)

- 참물범의 움직임에 따라 부착된 압력 센서로부터 행동 특이적인 전기 신호 수신(그림 18) 

- 행동을 촬영한 영상과 특이적인 신호를 매칭시켜 분석한 결과 행동을 구르기(Rolling), 기어가

기(Moving), 퍼덕거림(Flapping), 멈춤(Stopping)의 4개 카테고리로 분류. 전기 신호만으로 행동

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행동 분류 알고리즘을 구축(그림 21, 표 8). 

- 현재 구축된 알고리즘은 기초 단계로서, 추후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더 방대하게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행동을 보다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비디오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부착하지 않고도 압력 센서 및 기타 소형 센서들 만으로 동물의 

현재 행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7. 청주동물원 소재 점박이물범 암컷 1개체에게 부착된 바이오로거의 원격 데이터 수신 

시스템 



그림 18. 물범의 구르기(rolling) 행동(c) 중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압력 센서의 전기 신호(a)와 그 기

울기(b), 구르기 단계(d~k)에 따라 신호의 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호의 진폭은 평균적으로 

0.5V를 넘으며, 주파수는 1Hz 이하이다. 

그림 19. 참물범의 퍼덕거림(flapping) 행동(c) 중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는 압력 센서의 전기 신호(a)와 그 

기울기(b), 퍼덕거림 역시 구르기와 마찬가지로 단계(d~j)에 따라 신호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진폭도 

0.5V를 넘지만, 주파수가 1Hz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0. 참물범의 정지 및 기어가기(stopping, moving) 행동(c, d~k) 중 구르기, 퍼덕거림과는 또 

다른 변화를 나타내는 압력 센서의 전기 신호(a)와 그 기울기(b). 진폭이 구르기와 퍼덕거림에 비해 작

게 나타나고, 주파수 또한 1Hz 이하로 나타난다. 

그림 21. 진폭 분석, 주파수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물범의 4개 행동을 분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알고

리즘 모식도.

 표 8. 알고리즘에 적용된 물범의 4개 행동을 나누는 기준치 

행동 주파수(Hz) 진폭(V) 진폭의 기울기(dV/dt)

정지 - <0.1 -

구르기 <1 >0.5 <3

퍼덕거림 >1 >0.5 >3

기어가기 <1 <0.5 <3



2-2. 추진 일정 실적

1차년도 (1단계 1차년도)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

관)

비고
(변경사유 등)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양동물 포획 및 
바이오로거 부착 기술 

개발

이원영(
극지연
구소)

연안에 서식하는 
생물종 포획 및 
바이오로거 부착 

테스트

이원영(
극지연
구소)

2차년도 (1단계 2차년도)

개발내용

추진 일정 
책임자
(소속기

관)

비고
(변경사유 등)1 2 3 4 5 6 7 8 9 10 11 12

바이오로깅를 통한 
환경관측 및 동물행동 

분석

이원영(
극지연
구소)

바이오로깅를 통한 
환경관측 및 동물행동 

분석 

이원영(
극지연
구소)

2-3.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정도

○ 해양 연안종 포획 및 바이오로거 부착 기술 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태깅 기술 확보

 - 마약류학술연구자로 마약류취급자 허가(이원영, 허가번호 : L00202705) 및 교육 이수

 - 해양 동물 포획 및 부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국외 해양포유류 연구자 그룹과 동등한 수준

의 기술 확보

○ 바이오로깅 기술을 활용한 연안 대형 생물종 시험 적용을 통하여 해양조류 및 포유류 행동 

자료 관측 성공

 - 바이오로깅 연구에 관한 리뷰 논문을 통해 관련 문헌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

향 제언(Chung et al. 2021, Ocean Science Journal) 

 - 해양동물을 대상으로 바이오로깅 테스트 결과를 통해 행동을 분류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검증. 국내외에서 아직 해양동물에 활용한 전례가 없는 압력 센서를 신규 로거

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Kim et al. 2021, Micromachines)

3.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 해양동물 바이오로깅을 위한 포획, 부착, 자료 분석법 활용

 - 국내 연안종 외에도 국외 지역에 있는 해양 조류 및 포유류 등을 포획하여 신호를 송수신

하는데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원격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원거리 통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짐

 - 향후 다양한 분류군의 동물 특성에 맞춘 바이오로깅 기법이 개발된다면 활용도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됨

4  당초 연구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및 조치사항 협약변경 승인일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연구비

연구기간

주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

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해양극지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 첨부목록 ]

구분 목록 제출여부(Y/N)

첨부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증빙 Y

첨부2  자체평가의견서 Y

첨부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Y

첨부4  [해당 시] 연구개발성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첨부5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실적

첨부6  [해당 시] 참여기업 의견서

첨부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증빙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주안점별 성과 - 1-2. 평가주안점별 성과에 관한 증빙 첨부

평가항목
가중치

(%)

관련

세부목표
연차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실적요약 관련증빙

바이오로깅 
부착 가능 

생물종 자료 
수집 및 타당성 

평가

10 1
2차년도(최종)
(1단계 1차년도)

바이오로깅 부착 
가능 생물자료 수
집 

자료 수집 바탕 리뷰 

논문 작성 

1. 국내 SCIE 

논문

부착 방법에 
따른 특성 평가 

및 적합한 
부착법 제안

40 1
2차년도(최종)
(1단계 2차년도)

부착 장비 및 재료 
테스트

GPS 장비 테스트 
결과표

부착 테스트 

결과표

연안 생물종 
부착 적용

25 2,3
2차년도(최종)
(1단계 2차년도)

안정화된 부착 기
술 및 데이터 획득

부착 적용 및 자료 

원격 획득

3. 국외 SCIE  

논문

행동 특성 및 
서식환경 분석 25 2,3

2차년도(최종)
(1단계 2차년도)

관측자료 해석 및 
지도 작성

연안종 

3종(재갈매기, 

고방오리, 쇠기러기) 

관측, 지도 작성 

4. 재갈매기 

관측 지도

5. 고방오리 

관측 지도

6. 쇠기러기 

관측 지도

합계 100

번호 관련증빙 명

1 국내 SCIE 논문



번호 관련증빙 명

2 부착 테스트 결과표

<종별 부착 방법에 따른 테스트 개체수, 신호 수신 성공 

개체수, 총 신호 수신 기간> 

종
부착 
방법 

테스트 
개체 수

신호 수신 
성공 개체 

수

총 바이오로깅 
신호 

수신 기간

재갈매기 배낭형 9 9
2019년 10월 22일 

~ 2021년 6월 8일

고방오리 배낭형 7 7

2020년 1월 15일 

~ 2020년 7월 

29일

쇠기러기 배낭형 10 10
2021년 2월 19일 

~2021년 5월 30일

참물범 밴드형 1 1 2020년 6월 8일

<월별 수신 위치 데이터 수, 위성 수 평균값 및 표준편차>

월
수신된 위치 
데이터 수 

위성 수 
(평균)

위성 수
(표준편차)

1 9574 10.140 3.687

2 10046 10.166 3.697

3 12774 9.855 3.347

4 13391 10.359 3.390

5 10882 10.768 3.285

6 7722 11.850 3.156

7 9942 11.638 2.995

8 9704 11.503 2.987

9 8677 11.044 3.126

10 8002 10.471 3.299

11 9925 10.583 3.467

12 10163 10.239 3.565

번호 관련증빙 명

3 국외 SCIE 논문

번호 관련증빙 명

4 재갈매기 관측 지도

<2019년 10월 23일~2021년 5월 11일 재갈매기 9개체의 이동경로>



번호 관련증빙 명

5 고방오리 관측 지도

<2020년 1월 15일~2020년 7월 29일 고방오리 7개체의 이동경로>

번호 관련증빙 명

6 쇠기러기 관측 지도

<2021년 2월 19일~2021년 5월 11일 쇠기러기 10개체의 이동경로>

첨부2  자체평가의견서

자체평가의견서

사업명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해양 연안 생물종에 대한 바이오로깅 적용 연구

주관연구기관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이원영

총 연구기간
2019.10.10 – 

2021.03.31 (18개월)

 자체평가 해당 

연구기간

2019.10.10 – 2021.03.31 

(18개월)

Ⅰ. 연구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의견: 연구 목표인 연안 생물종에 대한 바이오로깅 적용을 위한 현장 연구를 완수하였으며, 사전 

연구를 종합한 리뷰 논문 작성 및 신규 센서 활용 해양 포유류 연구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2.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의견: 압력 센서 등을 활용한 신규 바이오로깅 기법을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바이오로깅 

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의견: 연안 생물종인 해양 조류와 포유류에 대한 포획 및 부착 방법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한 활

용 가능성을 점검하였음

 4.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의견: 연구개발 목표를 이뤘으며, 이와 더불어 사육 중인 해양 포유류 개체에 대한 바이오로깅 

적용을 실시하였음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의견: 목표로 한 SCI(E) 논문 2건 성과를 달성하였음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바이오로깅 부착 가능 생물종 자료 

수집 및 타당성 평가
10 100

바이오로깅 관련 문헌 자료 

정리 및 SCI(E)급 리뷰 논문 

작성

부착 방법에 따른 특성 평가 및 적합한 

부착법 제안
40 100

해양 조류 및 포유류를 

대상으로 부착 테스트 진행 및 

부착법 제안(배낭형, 밴드형)

연안 생물종 부착 적용 25 100

안정화된 부착 기술을 통한 

데이터 획득을 바탕으로 

SCI(E) 급 논문 작성 

행동 특성 및 서식환경 분석 25 100
재갈매기, 고방오리, 쇠기러기 

서식 환경 및 관측 지도 작성 

합계 100점

Ⅲ. 종합 의견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 목표한 연구 내용을 달성하였음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세부 목표의 달성도 및 연구 논문 작성 여부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 바이오로깅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여러 분류군에 대한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됨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 결과 첨부3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사업명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해양 연안 생물종에 대한 바이오로깅 적용 연구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이원영

총 연구기간
2019.10.10 – 

2021.03.31 (18개월)

 자체평가 해당 

연구기간

2019.10.10 – 2021.03.31 

(18개월)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1 2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정보

과제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구분
sci

여부

impact

Factor

국제공동

연구논문
기여도

2019M1
A5A110
2275

2021년 4

월

Remote Recognition of 

Moving Behaviors for 

Captive Harbor Seals 

Using a Smart-Patch 

System via Bluetooth 

Communication

6

10.339

0/mi12

030267

Micromachine

s
12(3) SCIE Y 2.523 N 50%

2019M1
A5A110
2275

2021년 6

월

A Review: Marine 

Bio-logging of Animal 

Behaviour and Ocean 

Environments

3

10.100

7/s126

01-021

-00015

-1

Ocean 

Science 

Journal

56(2) SCIE Y 0.726 N 50%

지식재산권 성과정보

과제번호 출원등록연월 재산권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실시계약체결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1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기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

중단

○ ○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책임자(이원영)를 포함한 연구원 3인이 2021년 11월부터 계획된 남극 현장조사에서 해양동물 포획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로깅을 수행할 예정이며, 약 20마리의 웨델물범을 대상으로 GPS, 수심기록계 등을 부착함으로써 

물범의 서식지 행동권을 밝히고 계절에 따른 이동경로를 연구할 계획

  나. 활용방법

해양동물 포획 기술을 응용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며, GPS자료 분석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물 움직임을 세분화하

여 구분하는데 활용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책임자(이원영)는 2022년 이후 한국 및 극지 지역에서 해양 동물을 대상으로 포획 및 바이오로깅을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매년 약 20~30마리 개체를 대상으로 기존 바이오로거 및 신규 센서를 부착하여 동물 행동

을 연구하고 생태 환경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음

 3. 기대효과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통해 관련 연구 분야 인력양성(석사 1명, 박사 1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바이오로깅 

관련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