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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 도움을 준 UN 기관과 프로그램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

1960년에 설립된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해양과 연안지역의 자원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협

력을 증진하고 해양연구와 서비스, 관측체계와 위험경감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IOC는 142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해양 자원과 기후변동에 대한 통제, 관리, 제도적 역량,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IOC는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그 외 해양과학연구와 관련 서비스 및 능력 확충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여 주무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IMO는 해사 안전과 보안 및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 방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유엔(UN) 전문 기구이다.

국제 교역의 약 90%가 국제 해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제 해운산업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규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170개 회원국을 보유한 IMO가 이 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박 설계와 운영에 관한 모든 실질적인 기술을 규제하는 52

개 조약을 채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오늘날 전세계 상선의 99%에 적용하고 있는 해상 인명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을 가장 중요

한 조항으로 들 수 있다. IMO가 국제 해운 규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구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다. IMO는 

해운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 지식과 자원이 부족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 ITCP)을 개발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인간이 양질의 식량을 구해 활동적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류 모두를 위한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수산과 양식을 포함

한  FAO 활동의 핵심이다. FAO의 의무는 영양 수준을 높이고 농업 생산성을 개선하며,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하고 세계 경제 성장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수산과 양식은 책임 있는 지원과 개발이 뒷받침된다면 빈곤하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FAO의 비전은 수산 양식 자원을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사용함

으로써 인류복지, 식량안보, 빈곤구제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FAO 농수산국은 전세계 통제와 관리 및 회원국의 기술역량을 강화

하고 수산 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개선할 수 있는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DP는 인간이 더 나은 삶을 일궈갈 수 있도록 국가간의 지식, 경험, 자원의 교환 및 연계를 장려하기 위한 유엔 국제개발네트워크

이다. UNDP는 177개 회원국과 함께 전세계 및 국가적인 개발 도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DP는 지역의 능력을 개발

을 통해 인력과 다양한 협력자들을 모아 나가고 있다.

 UNDP는 효과적인 해양관리를 위해 해양과 연안관리 프로그램(Ocean and Coastal Governance Programme)을 수행함으

로써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인유의 삶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해양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른 UN 기관, 지구환

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국제금융기관, 지역 수산업 기구 등과 협력하고 있다. UNDP-GEF는 광역해양생태계 

프로그램(Large Marine Ecosystem Programme)을 통해 세계 가지 열 곳이 넘는 광역해양생태계의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한 생

태친화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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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은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해양은 지구

자, 인간의 삶과 생계, 인간을 유지하

게 하는 환경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양의 공간과 자원의 이용

은 세계 경제 성장과 번영에 필수 요소

이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경제

(Green Economy)’라는 개념과 목표는 오직 해양과 밀접하게 

연계되었을 때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이용할 

부분에 손대지 않고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발전을 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난 20년 간 세계가 직

면했던 환경, 사회, 경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제 사회가 채

택해온 방안이다. 그럼에도 아직 해양은 위험에 처해있고 연안지방

은 기존 문제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며, 정

부의 모든 노력들은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방

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i) 배경, 문제점, 기회

브룬틀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와 그 이후 UNCLOS 

의정서 21, 제 17장(UNCLOS, Chapter 17 of Agenda 21)

이 발표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요하네스버그 실천계획, JPOI) 가 개최된 1970년 초 이후, 주요

한 전지구적 차원의 제안을 통해 해양과 연안, 그 속의 생물 및 무

생물 자원이 직면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칙과 목적, 추진 일정과 

목표가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런 지이런 지

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사회 경제

적인 중심축에 영향을 미치는 수 많

은 열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롭게 대

두되고 있는 많은 우선 추진분야에서

성과가 미진했다. 예를 들면, 세계해

양 중 극히 일부분 만이 감시와 보존

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전세계

어종이 감소되고 있으며, 침입종이 증

가되고 있고, 저 산소 지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해양이 산성화되고

있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인간에 의해 늘어나고 있는 집중적인 개발뿐 아니라 기술적인

진전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양과 연안지역이 직면한 문제의 성

격과 규모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해양서비스는 해양 생산성 저

하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인간 활동에 지배된다. 지구 온난화

는 해양을 성층화하고 영양물질 혼합을 억제하게 되는데 결과적으

로 자연의 생산서비스 감소로 이어져, 특히 전세계 저위도 지대에

서 어업에 의한 식량 확보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2040~2060

년간 이들 지역(열대와 아열대)의 해양 생산성1이 지속적으로 저하

될 것이라 예측한 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Global Ocean Ob-

serving System, GOOS)과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 연구 결과를 보면 이미 지구 온난화 경향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UNCSD 사무총장이자 경제사회문제(Eco-

nomic and Social Affairs) 사무차장인 Sha 

Zukang은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많은 위협

을 받고 있는 생태계이며, 2011년 3월 UNCSD 

준비위원회(UNCSD Preparatory Commit-

tee) 2차 회의에서 ‘청색 경제(Blue Economy)’ 

방안이 강조되었음을 을 최근 언급하였다. – 이 말

은 Rio+20의 두 가지 강조점과도 일치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정상회의(UN Confer-

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

표는 아래와 같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정된 정치적 약속     

    확보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진한 부분 평가 

•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 파악

1. Boyce D.G., M. R. Lewis & B. Worm.(2010). Global phytoplankton decline over the past Cen-
tury. Nature, doi:10.1038: 5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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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해양의 기여를 높이고, 녹

색 경제(지속가능성을 위한 세 가지 중심축 및 해양 자원의 좀더

공평한 분배와 관련된), 재생 청정 에너지, 유전자 생물자원, 생

태계 서비스, 지구시스템에서 해양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기존 산업은 수산양식 규모를 확

대하고 더 깊은 수심을 활용한다거나 해운업계가 기후 문제를 줄

이려 노력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리오와 요하네스버그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고 의사결

정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심오한 과학은 지속가능

한 발전의 모든 부분에 꼭 필요한 분야이다.

ii) 보고서의 목적

본 보고서는, 전세계 해양과 연안 관리를 위한 현안 문제를 분석

하고, 그간의 국제적인 활동의 다양한 목적과 목표가 어느 정도 이

루어졌는지를 평가하며, 유엔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비공식협의절

차(UN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UNICPOLOS)와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를 포함한 최근의 논의와 토의결과를 정리

함으로써 리오+20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동 내용은 본 보고서 제 1절~제4절에 언

급하였다.

본 보고서는 리오+20 결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해

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많은 실체적인 제안을 제5절에 제시하였

다. 각 제안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중심축(환경, 사회, 경제)

과 리오+20의 양대 핵심인 녹색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한 제도적 체제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평가되었다. 리

오+20을 앞두고 해양 및 연안 관리 문제와 혁신적인 전략을 리

오+20가 도출할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편입하기 위안에

한 거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여러 UN 기관(IOC여러

/UNESCO, UNDP, IMO, FAO)의 작품이며, 많은 전문가품이

를 포함한 세계은행, 세계해양포럼, Pew 재단, 세계해양협의회재

(World Ocean Council)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이해관계자들양

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본 보고서는 특히 “... 준비 과정에 유엔(UN) 조직과 기구,정에

국제 금융기관,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주요 단체를 포함한 관련야

이해 당사자를 초청하여 이들의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아이디어와험

제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3월 31일 유엔총로

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결의안ra

(A/RES/64/236)에 대한 회답이기도 하다. 리오+20가 국가들회

이 주도하는 활동임을 인식하고, 해양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

하고, 리오+20와 그 이후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국가가 고려할 수후에 과정에서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많은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 들의 의견과 분석을 종합하는 것이의견과 분석을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언언급한 ‘청록색(Blue-Green)’ 경제라는 용급한 ‘청록색(Blue-Green)’ 경제라는 용급한 ‘청록색(Blue-Green

어는 인류가 “지속가가가가능한 방식으로 해양과 함께 해양으로부터 살가능한 방식으로 해양과 함께 해양으

아가는” 인간-해양해양해양 중심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해양 중심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

하였다2. 또한 한 이 개념은 인간의 재산과 생명 파괴는 물론 상품이 개념은 인간의 재산과 생명 파괴는 물론

과 서비스 제제공공이라는 2가지 차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도 이해공이라는 2가지 차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도 

할 수 있다.

2. Definition fromm Dr Awwni Behnahnam, President 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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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해양산성화에 적응하고 경감하기 위한 활동
을 실행한다.

1.b   살아 있는 바다와 연안 서식지를 더욱 보호 
하 고 복원하기 위한 전지구적 사업을 개발, 
실천 하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직접적인 경
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전세계 청
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1.c   수생 침입 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체제를 강화한다.

2.a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회 건설: 핵심
적인 취약점을 해결.

2.b   녹색 경제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산과 양
식을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2.c   영양소의 효율성과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규정 및 경제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영
양소의 녹색경제를 추구하고 해양 산소 결핍
을 줄인다.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공평하고 지속가능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 생태계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그 구조와 기능을 

유지/복원하는 활동.

지방 차원의 참여를 통한 실천활동의 증

진을 포함하여 빈곤 구제와 지속가능 한 

해양과 인간의 삶을 증진하는 녹색 경제 

개념을 지원하는 활동.

해양 & 해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열 가지 제안THE& 해& 해proposalsproposals해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열 가지해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열 가지지 제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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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inition from Dr Awni Behnam, President IOI

3.a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및 법적 체제를 만들고 
실행한다.

3.b  지역 해양 관리 기구를 개편한다.

3.c   해양 문제에 대한 UN 체계의 조정, 연관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4.a  지속적인 관측과 감시, 해양연구, 국제 협
약의 이행 평가를 위한 제도적, 인적 역량
을 키운다.

공해(公海)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법률/제도적 개혁과, 

해양의 권한에 대한 UN 기구의 제도적 

체제, 임무, 조정을 강화하는 활동.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을 강화하고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

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해양연

구, 감시, 평가, 기술 및 역량 이전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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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하는 삶의 질을 유지면바다가 인류에게 선바다가 인류

태계의 순결성을 지속해 나가려면 우서 해양 생태계

리가 해양 자원과 연안 지역을 보는 관점, 관

리 방식, 지배 방식, 이용 방식을 모두 바꿔야 

한다.

해양과 연안지역은 인간(사회, 경제적 측면)과 환경(생태계 기

능)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편익을 주고 있다. 여

기에는 수산, 에너지, 관광, 수송/해운 등의 경제 분야는 물론이

고, 기후 조절, 탄소 격리보관, 서식지, 생물다양성과 같은 ‘시장 

이외의’ 편익까지도 포함된다. 해양이 받게 되는 스트레스의 규모

와 강도가 커진다는 것은 이에 대한 조치를 늦출수록 미래의 비용

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수익 손실이 더욱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전

에는 사회에 크게 공헌해왔던 많은 전통적인 경제와 소비자 가치

는 현재의 인구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 맞물리게 되면 지속될 가능

성이 없어진다.

해양 생태계와 인간 활동과의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서로 연계

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수십 년간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해

양에 미치는 그 다양한 영향에서부터, 어업 남획과 파괴적 어획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손상, 생물다양성 손실, 자연환경의 저

감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해양에 끼치는 영향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

렀다.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전세계 해양의 40%가 인적 

활동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많은 인구가 

연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활동은 지속 가능한 발

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수억 명의 인구가 그들의 삶을 해양환

경의 질과 해양 생물자원의 가용성에 직접적

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저 소득층들은 대게 지방 

어업이나, 다른 식량원, 연안관광업 종사, 어업이나

연료재취를 위한 해안삼림 벌채 등에 의존하를 위한

고 있는데, 자연자원의 근간이 점차 훼손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손되게 

들의 삶과 생계에도 불균형을 초례하게 된다.

한 때는 광활하고 회복력이 빨라 끝없이 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아들이

인구증가, 어업 및 해운 활동의 증가를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지던 해양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인간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전세

계 주요 해양 생태계의 60%가 파괴되었거나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

로3 이용되고 있다. 최근 수 십 년간 이루어진 해양에 기반을 둔 경

제 성장으로 많은 해양 자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발되

었다. 어업의 경우 현 성장률로는 많은 어종과 서식지가 재생될 수

없어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식지와 생물다양

성의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생태계의 중요 

기능을 하는 것 외에도, 해양은 기후 체제에 대한 변화와 변동을 통

해 심지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강우와 사막화에까지도 영향

을 주고 있다. 전지구적 지속 가능성과 관리는 전세계 해양을 잘 이

해하고 감시함으로써 보강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와 해양 산성화는 떼어놓

고 생각할 수 없으며 다중적인 상

호작용으로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

고 있다. 일례로 해양 산성화는 온

도 스트레스에 대한 산호의 민감도

를 증가시켜 저온에서 낮은 pH에 

노출되면 산호 백화효과를 가져오

게 된다.

3. UNEP(2011).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a synthesis for policy makers),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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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삶의 터전인 해양

해양과 연안지역은 직접적인 경제 활동, 환경서비스 이용, 전세계

대다수 인구의 터전 역할을 통해 세계 경제에 일조하는 한편 전세

계 복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표 1에는 해양과 그 서식지의 중요성과 여기에 의지하는 인류

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하였다.

중요성 / 문제점

소속집단

영토 & 정착지 전세계 인구의 40% 이상이(28억 이상) 해안에서 100 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구 천만 이상

이 거주하는 거대 해안 도시가 형성될 될 것이다. 전세계 20대 거대도시 중 13군데가 연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7억

에 가까운 인구가 해수면보다 채 10미터도 높지 않은 해안 지대에 살고 있다.

아시아의 거대 해안도시인 첸나이(2005년 인구 690만), 다카(1,240만), 카라치(1,160만), 캘거타(1,430만), 뭄

바이(1,820만)는 해수면보다 몇 미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1/4은 자원이 풍부한 해안 지대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 중 상당 부분이 연안을 위협하는 기후에 노출되어 있다.

서아프리카의 경우 아크라(가나)와 니제르 삼각주(나이지리아) 사이 해안선 500 킬로미터가 2020년이 되면 인구 5

천만 이상의 거대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삼각주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2050년이 되면 지구 기후 변화에 의한 악영향으로 전세계 5000만 ~

2억 인구가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도서 개발도상

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SIDS는 기후 변화와 해양과 연안 파괴에 가장 취약한 국가범주에 포함된다. SIDS는 중요한 수입 및 외화 수입을 해

양 & 연안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이셸에서는 해안 관광이 GDP의 46 ~ 50%, 외화 수입의 70%, 고

용 인구의 20%에 기여하고 있다. 카보베르데에서는 관광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태평양의 SIDS에서는 초국경

적이며 회유성 어종인 참다랑어 어업에서 보듯이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과 어

획에 의한 경제적 가치로 인해 어업이 수출과 GDP의 30 ~ 80% 정도 기여한다.

카리브해와 태평양 군도의 경우 인구의 50% 이상이 해안에서 1.5 킬로미터 거리에 살고 있다. 인도양과 태평양 및

카리브 해의 소도서와 산호섬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제 공항, 도로, 수도가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2004년 12월

인도양에 밀어 닥친 지진 해일은 많은 소도서들에게 막대한 인명 피해와 심각한 기반 시설 파괴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

액은 몰디브 GDP의 62%에 상당하는 USD 4억 7천만으로 추산된다.

경제 활동(주요 4개 분야)

수산 & 양식 2009년 수산과 양식의 생산량은 약 1억 4,500만 톤에 달했고, 이 중 해양 어획량은 7,860만 톤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81%, 즉 전세계 수산 생산량 중 1억 1,800만 톤이 인간의 소비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 약 42억명이 1인당 동

물성 단백질 섭취량보다 15% 많은 양을 섭취하였다.

1960-2009 년 사이에는 오직 사람만이 소비하기 위해 9천만 톤 이상의 어류를 양식하였다(2,700만 ~ 1억 

1,800만 톤). 국제 교역량 중 수산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에는 25%였던 것이 2009년에는 39%가 되

었다. 2008년에는 세계 수출액이 USD 1,020억을 기록하였고 2009에는 6% 감소하였다. 현재 수산양식은 인간 

소비를 위한 어획량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 분야에서는 수년 동안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도 하다.

198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6%로 지난 삼십 년간 수산양식 부분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4,490만 명이 어획과 수산 양식에 고용되었고, 그 중 최소한 12%가 여성 노동력이었다. 수산과 양식 분야에 고용

된 개개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직업이 전체 수산업 중 1억 8천만 명 이상을 차지하는 이차 활동으로 분류된다. 수산

양식 분야의 고용은 세계 인구성장률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 농업 분야보다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

고 있다.

표 1: 인류 삶의 기반인 해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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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산, 지역의 육상과 해양 생물다양성 파괴, 지방 문화와 전통에 대한 생존 위협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생태관광 

인구가 산업계 전체 성장률의 여섯 배에 해당하는 20% 증가한 것을 보면 관광객이 이 분야의 친환경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과 관광은 고용인구만 2억 3천만, 즉 개발도상국 인구의 8%에 달하는 인적 자원이 집중된 분야로, 관광 산업의

핵심 직업 하나가 관광 관련 경제 분야에서 1.5개의 추가 혹은 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이셸의 경

우 연안 관광이 GDP의 46 ~ 50%, 외화 수입의 70%,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카보베르데에서는 관

광이 가장 중요한 경제 자원이다. 자본집약적 기반시설,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 서비스, 건설과 쓰레기 최소화에 대한 

환경과 연안 관련규정의 부적절한 적용 등은 연근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연안 국가들이 ‘성

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관광을 하향세에 돌아서게 하고 있다. 관광은 종종 현지민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활동으로 이익을 얻기도 한다. 이 때문에 건전한 계획 수립, 규제, 집행이 필요한 것이다.

항구 & 

기반시설/

해운

항구와 관련된 기반시설은 지역 경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해상물류의 유입과 유

출이 일어나는 길목이기도 하다. 전세계 교역의 90% 이상이 국제해운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와 선진국 모두 해상 교역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 해운의 특성 상

개발도상국은 해운 자체로 수입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 해양을 직접 가로지르지 않고 화물과 승객을 바다

로 수송하는 근해수송은 저탄소 공급망 창출과 녹색 경제 일자리 창출로 개발도상국의 미래 수송망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다. 근해수송이 발전하게 되면 도로 교통망 개발 수요가 감소하고 수송 방식 간 균형을 찾을 수 있으

며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을 증진하고 친환경 수송에 기여 하게 되며, 인간 건강과 지역 생태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O가 채택하였거나 현재 개발 중인 방안은 해운 기업과 업계 전반에 대해 선박검사를 늘리도록 하고 있고, GHGs

를 포함한 선박의 배출량 감소, 밸러스터 수와 선체를 따라 유입되는 침입종의 확산 방지, 선박의 오염 감소를 요구하

고 있다. 해운업이 차지하는 GHG 방출은 현재는 2.7%밖에 되지 않지만, 수출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의 급속한 성장

으로 다른 많은 자원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7월, IMO는 국제해운으로부터의 GHG 배출

량을 줄이기 위한 의무 조약을 공식 채택하였다.

에너지 2009년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32%가 연근해 해양유전에서 나온 것이었다. 2025년에는 이 수치가 34%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일 2,300만 배럴)4. 전세계에는 14,000개의 심해유정(> 1000 ft)이 있고, 멕시코의 걸프 만에는 다

양한 깊이에 4,000여 개의 유정이 있다. 신기술이 개발되면 미래에는 더 깊은 곳에 묻혀 있는 가스와 원유도 개발 될 

것이다. 전세계의 유류 탱커에서 유출되는 유류 오염은 해양 환경 피해 중 7.7%에 불과하다.

발전(發電)을 위해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조력과 파력, 해류 및 온도와 염분 차를 이용하는 해양 에너지 기술이 재생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수요지에 가까운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 생태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재생 에

너지 기술 중 해양 관련 기술은 가장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용 효율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공공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근해의 풍력 에너지는 미래 재생 에너지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2010년 10월 현재 주로 북유럽에서

는 3.16 기가와트의 근해 풍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2014년 말까지 추가로 16 기가와트 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며 

영국과 독일 두 나라가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참여로 전세계 근해 풍력 발전은

총 75 기가와트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는 물론이고 다른 용도를 위해 해양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국가 EEZ 의 해양공간 계획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구획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IEA(2010). World Energy Outlook. Paris: OCDE/IEA.

표 1: 의 기반인 해양의 중요성삶의삶의인류 삶인



바다와 해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      11

생태계 기능

생물학적

기능

지구 대기권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은 어류와 해양 포유류, 궁극적으로는 인간 소

비까지 이르는 먹이그물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지탱력을 결정하는 유기물질을 생산한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의 보호

와 복원은 해양 생태계의 복원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절 기능 대기 중 생물체가 포획하는 탄소의 57%는 해양 생물이 담당하며, 이 중 50 ~ 71%를 해저5 의 0.5% 미만을 덮고 

있는 소위 청색 산림(blue forest)이라 불리우는 맹그로브(홍수림), 염소(鹽沼), 거머리말, 해초를 포함한 해양 식

물 서식지가 흡수하고 있다.

현재 인간 활동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6% 이상이 해양에 흡수되어 해양 산성도가 증가하고 있다.

해양은 대기와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안 지역은 홍수 예방과 저지대 침식 조절 기능을 하고 쓰레

기와 영양염의 배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따뜻해진 해양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여 대기를 데우고

이로 인한 공기의 온도 차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수면과 평행하게 바람이 불고, 여기에 지구의 회전으로 

생기는 코리올리 효과(Coriolis effect)가 더해져 해표면 해류와 용승(upwelling)이 나타난다. 이와 병행하여 표층

수의 밀도 차(강수, 하천수, 증발수간의 균형으로 발생되는)로 심해에 연직 또는 열염(thermohaline) 순환이 일어난

다. 이런 해양 순환시스템을 통해 해양과 대기가 열을 분배하고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 해양 기후 변화와 변동을 계

속 관찰하면 원양을 포함해 세계 각 지역의 지속가능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미래 기후 인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및

심미적 기능

연안 지역과 해양 자원은 그 속에 거주하며 그 자원을 이용하는 집단의 문화와 역사에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개발

도상국과 SIDS의 경우 해양은 어류로부터 제공되는 단백질과 주요 영양분을 포함한 식량의 주요 공급원일 뿐 아니라

수천 년간 많은 집단의 서식지를 제공하여왔다. 연안 지역과 해양 자원의 심미성은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

긴 해도, 많은 경우 연계된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일부 관광 사업의 근간이 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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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류 삶의 기반인 해양의 중요성

2.2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사안 

i)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활동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상호 연계된 문제점 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선공급 과잉과 이로 인한 불법•규제권밖•미 

신고(IUU) 어획 증가, 관리 계획 수립 시(의도하지 않은 어획물,

폐기, 파괴적 어획 활동 등과 같이) 수산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보상 중심의 관리 부족, 빈약한 감시, 통향을 려하지 않거나 상 심의 관리 빈약한 감시향을 려하지 않거나 보상 중심의 관리 부족 빈약한 감시 통

제 및 관리 역량, 장기적 편익을 위해 단기적 비용을 감수하려 하

지 않거나 의지가 없는 등 수많은 문제가 있다. 수산업의 지속가

능한 발전은 잘 유지되고 생산성이 있는 생태계의 건강과 그 최적

이용에 달려 있다. 그 동안 덜 개발되었거나 중간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 어종 비율은 1970년대 중반의 40%에서 2008년의 15%으

로 감소하였고, 과다 포획하였거나, 고갈 또는 회복 중인 어족은

1974년 10%에서 2008년 32%로 증가하였다6. 보조금은 100

억-300억 불로 전세계 어획 수입의 10 ~ 13%에 달한다. 남획

으로 인해 수산국들이 잃는 이익은 연간 대략 500억 불에 달한다. 

수산업은 지역 사회의 수입과 생계 수단이자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며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중요하다가지며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중요하다.가지며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중요하다가지며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중요하다

http://www.grid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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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생태계에 기반신 과가능한 최신가능한

정책을 채택 추진하고, 예방책을 수립통합된 정책을 둔 통합된

남획을 장려하는 보조금을 없애는 등, 해채택하며, 남획

양과 수산업에 대한 관리 개선의 필요성은 FAO 수산양과 수산

위원회(FAO Committee on Fisheries)7 와 전

문 과학회의와 같은 국제적 토론장에서 널리 인식되

어 있다.

어족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자원 생산력의 한계

를 감안하여 볼 때 해양 환경을 이용하는 연안 양식 활동은 점차 

증가하고 확대될 것이다.

먹이를 주어 키우는 해양 양식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

태계의 재순환 능력을 넘는 영양염 배출과 양식 어 종, 질병 및 화

학물질의 방출로인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태계기반

의 수산양식 방안의 채택과 함께 해양양식에 친환경기술을 도입하

고 확장한다면 해양으로부터의 어업생산량을 지속가능한 방식으

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ii) 기후 변화와 해양 산성화

기후 변화와 변동 그리고 이들이 해수면 상승, 해양 온난화와 성

층화(stratification),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증대에 미치는 영

향으로 연안 지역은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 기능이 점차 위험

해 지고 더 큰 위협을 받게 된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연안 지역은 해안 침식과 홍수를 포함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서식지와 인간의 생활 터전까지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전체 한 지역, 심지어 국가까지도 살기 힘들거

나 매우 취약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 해안 지대 거주민들은 지진

해일, 홍수, 열대 사이클론 등 해양에서 기인한 자연 재해에 취약

한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이 집과 재산 및 생활 수단을 잃고 있

다. 대부분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영양실조와 질병

에 걸리기 쉽다.

전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해안에서 100 킬로미터 이내의

연안 지대에 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연안홍수(coastal flood-

ing)가 인간의 정착지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재앙이라 할 수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80년대까지 수 백만 명 이상이

매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적극적인 조치

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향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 세

기 들어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또

여기에 적응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수산 자원의 생

산성과 분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이는

많은 지역의 수산 양식에 심각한 감소로 이

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런 변화로 혜

택을 보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해양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

화탄소의 26%를 흡수하고 있어8 지난 3천

만년 또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pH 저하) 9.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현안

은 과학자들간에는 이미 잘 알려진 문제이지만 대중이나 정책 입

안자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모델 자체에 불확실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기후 변화와는 달리 해양 산성화에 대한 과학적 지

식과 ‘현 수준의 산업발전 속도를 통한’ GHG 방출로 인한 미래의 

해양 산성화에 대한 시나리오에는 모호한 부분이 없다. 해양 산성

화는 많은 해양 먹이 사슬의 기반으로서 수많은 주요 해양 유기체

들의 껍질과 뼈대를 이루는 석회질 식물성플랑크톤을 포함한 많

은 주요 해양생물체의 기능 저하, 생리적 스트레스 증가, 일부 종

의 조기 성장 단계에서의 성장과 생존율 저하 등 해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양 산성화는 산호초 구성유기

체에 대한 탄소 부착을 저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관련 서식 어

종의 감소와 함께 전세계 산호초 분포도 줄게 될 것이다. 어획과 

해양 양식에 중요한 많은 해양 연체동물도 유해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차가운 물에서 좀 더 용해가 잘 일어나므로

북쪽과 극 지방이 특히 해양 산성화 위험이 높은데 이들 지역은 세

계에서 수산업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해조류와 맹그로브(열대우림)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해안 서

식지는 지역적으로 육상 생태계보다 공기 중의 탄소 고정 비율이 

월등이 높을 뿐 아니라 이들 서식지의 중요 생태계 기능을 보존

하는 생태계 중심의 기후 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Blur Carbon(청색탄소로 지칭)의 경우, 물리적 연안서식지의

탄소 격리능력을 복원하고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해양의 가치를 고

려하여 볼 때, 비록 현실화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 하지만 육상

의 경우와 같이 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다. Blue Carbon 은 green carbon(녹색탄소: 벌

목과 산림 훼손에 따른 배출 감소를 위한 유엔공동협력발의 안

(UN-REDD)에 의한 삼림 탄소가 예)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고

양도할 수 있으며,다른 탄소 고정 생태계와 함께 배출과 기후경감

에 관한 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어업, 오염, 침입 종, 서식지 

파괴와 같은 다른 스트레스 요

인을 포함한 인간 활동으로 기

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해양의 

복원력이 심각 하게 저하되고 

있다.

6. FAO(201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Rome: FAO.
7. FAO(2011). Committee on Fisheries(COFI) - Fisheries and Aquaculture Department. Retrieved 

from:  www.fao.org/fishery/about/cofi/en
8. Le Quere C., Raupach M.R., Canadell J.G., Marland G. et al(2009). Trends in the sources and

sinks of carbon dioxide. Nature Geoscience, 831(2). doi : 10.1038/ngeo 689
9. Ridgewell A., Schmidt D.N.(2010). Past constraints on the vulnerability of marine calcifiers to 

massive carbon dioxide release. Nature Geoscience. doi:10.1038/ngeo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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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변동에 대한 해양의 역할과 인간이 의존하고 있

는 해양 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기후의 역할에 대한 지식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중요한 열쇠이다. 이 지식은 오직 해양

의 기후와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감시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오염과 쓰레기 

농업용 유출 수와 미처리 하수, 육상의 영양염과 살충제 배출과 

같은 육상 오염원으로 인한 해양 오염은 그 인과관계와 경감을 위

한 방안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국제적 미해결 과제임에도 불구하

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온 연안 지역의 문제이다. 비점원오염 관리

는 산업 문제만큼이나 제도적인 문제로서 그 동안 정부는 문제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규제제도를 제정 또는 집행할 의지가 없거

나 관리 능력이 없음을 보여왔다.

쓰레기 폐기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다. 특

히 농업행위, 연안 관광, 항구와 항만 개발 및 강의 댐 건설, 도시

발전과 건설, 채광, 수산업, 양식업, 제조업 등이 연안과 해양 서

식지를 위협하는 모든 해양 오염원이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 경제발전과 농업 확대로 최근 몇 년 사

이에 ‘죽음구역(dead zones)’이라고 하는 해양과 연안의 저 산

소 지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농업용 유출수와

미처리되었거나 처리가 미진한 하수를 배출하던 산업시대 이전부

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양분이 있는 질소와 인이 해양에 일으키

는 부하가 전지구적으로 약 세 배 증가하면서 이런 저 산소 지대

가 생기게 되었다. 

연안의 부영양화는 플랑크톤 과다성장, 부패 플랑크톤의 산

소 소비,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저 산소/산소부족 상태로 특징지

을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산업생산에 의한 전세계 LME에 투입

되는 질소 모델에 의하면, 2050년까지 해양에 투입되는 용존 무

기 질소추산 유동률(flux)이 추가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10.

고형 및 액상 쓰레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토지 면적과 

자원의 부족으로 쓰레기 관리는 SIDS의 매우 긴급한 사안이 되고 

있다. SIDS는 장기적인 쓰레기 폐기 방안을 갖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수를 자원으로 활용(즉, 농업용 비료로 사용) 하는 등 쓰

레기를 최소화 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0년을 돌아보면, 멕시코의 걸프만 심해 원유유출 사고는 

동 지역의 해양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체 해

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유 공급 확보의 불안정성

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육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

고 불안정하며 지금까지 비용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던 해저 희토

류에 대한 탐사와 개발이 늘어나게 되고 더 멀고 깊은 해양에 대

한 가스와 원유의 시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관련 기구

와 해운회사, 원유 가스회사들이 오염에 대한 방지, 예방, 대응 

능력을 갖추고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해도 이로 인한 오염 위

험은 여전히 높다.

육상 기인에 대한 오염과 해양 오염 이외에도 플라스틱 물질

과 그 밖의 가축 배설물도 해양에 널리 퍼져있다. 해류의 영향으

10. Sherman, K., S. Adams(eds).(2010).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World’s Large Marine 
Ecosystems during Climate Change: A commemoraorative volume to advance sustainablable de dee-
velelopopmentt on th the occasion of the preprepresensentattattionionion ofof of ththh the 2ee 2e 201001000 Gö Göötebtebteborgorgorg AwAw Awardardard G. G. Glanlanlandd,d, SwiSwiSwitzetzetzerr-
llanand:d: IUCIUC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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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런 해양 오염 물이 한데 모여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Great

Pacific Garbage Patch)과 북대서양 환류(North Atlantic

Gyre)처럼 특정 해역으로 집중될 수도 있다.

북태평양에 비교적 넒은 지역에 걸쳐 있는 거대 쓰레기 섬은

북미와 일본이 배출하는 연안 수를 포함한 북태평양 에서 나온 쓰

레기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한 물질이 이런 해류에 휩

쓸리게 되면 바람에 의한 표층류가 부유물들을 이 지역의 중심으

로 이동시켜 갇히게 된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람을 타면서 마이

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된다. 이들 쓰

레기들은 플라스틱 조각(pellets)과 함께 전세계의 대부분의 해변

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이 해양 환경과 해양 먹이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와 이해가 아직 미진한 편이다.

iv)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상실, 침입 종 

해양의 생물다양성 상실은 바다의 식량 공급능력과 다른 시장이나

비시장 기능에 점점 부정적인 영향을 늘리고 있고 생물다양성 상

실은 전 지구 차원에서 점차 가속되고 있다. 전세계 산호초의 약

20%가 사라졌고 또 20%는 파괴되고 있어 해안 서식지가 큰 압

박을 받고 있다11. 맹그로브는 생물다양성, 연안 어업서식지와 탄

소 격리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데, 예전 전성기에 비해 30 ~ 50%

가 감소하였다12. 1800년대 이후 거머리말 서식지는 29%가 사

라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232개 해양 생태 지역 중 80% 

이상이 생물다양성 상실의 두 번째 이유로 침입 종을 들고 있으며 

해양 생물침입률 은 9주 간격으로 한 단위가 침입할 만큼 속도가 

높다고 한다. 비점원 오염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의 

상실, 보호와 복원 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합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계획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보호지역(Marine 

Protected Areas, MPA)은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

계 복원, 생태관광을 위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기여자로서 소

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계 해양의 1% 남

짓한 부분만이 보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호지역은 대륙붕과 연

안해역에 위치한다13. 그럼에도 IMO가 중심이 되어 MAR-POL 

조약(MAR-POL Convention)에 따른 특별구역(Special 

Areas)과 특히 민감한 특별구역(PSSA)을 지정함으로써 국제해

운에 의한 요인으로부터 소중한 해양 지역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수

행하여 왔다.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

는 대륙붕 심해 쪽과 해산(海山)을 포함한 공해(公海) 상의 국제수

역에 위치한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있

다. 수심 200m이내 대륙붕 지역의 약 4.3%가 보호되고 있다. 

보호되는 지역의 약 65%가 열대 지방이고(30°N ~ 30°S), 나머

지는 대부분 북반구에 몰려있다. 중위도 지방(30°N ~ 50°N)과 

남반구 온대 바다와 극지방은 거의 제외되어 있다. 최근의 전지구

적인 MPA 의 현안 사항을 들자면, 해양 산성화나 해양 온도 상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관리로 인

해 MPA가 기대만큼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를 완화화지 못하고 있

다는14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OSPAR 발표에 의하면 심

해, 특히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역(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에서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

는 데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총 285,000km2

면적의 6개 공해(公海)에 MPA가 만들어졌다. 공해(公海)에서

의 심해 어업 관리를 위한 FAO 국제지침(FAO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eep-Sea Fish-

eries in the High Seas)이 작성되었지만 그 성공 여부는 각국

이 자발적인 제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MPA의 규모와 관리를 크게 늘려서 해양의 지속가능을 

위한 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생태계의 복원은 생태계의 기능, 내구성, 생명력에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황폐화된 생태계(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이나 생태적 

기능, 구조적 보존성을 상실한 생태계)는 복원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부가적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진다. 생태계 

복원력 저하는 예상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

한 문제이다. 서식지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은 물론 어류 남

획과 파괴적 어획, 생물다양성의 상실, 침입 종, 과도한 영양염 부

하, 그 밖의 산업화, 인구증가, 도시화로 인한 오염 및 서식지 상

실, 기후 변화에 의한 악영향, 빈약하게 계획/관리/규제되는 개발 

사업과 같은 다양한 요소로부터 악영향을 받는다.

11. Wilkinson, C.(2008). Status of coral reefs of the world: 2008. Townsville, Australia: Global 
Coral Reef monitoring Netwok and Reef and Rainforest Research Center.

12. Nellemann, C., E. Corcoran, C. Duarte, L. Valdés, C. De Young, L. Fonseca and G. Grims-
ditch.(2009). Blue Carbon. A Rapid Response Assessment.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GRID-Arendal, ISBN: 978-82-7701-060-1.

13. Toropova, C., Meliane, I., Laffoley, D., Matthews, E. and Spalding, M.(eds.)(2010). Globa-
lOcean Protection: Present Status and Future Possibilities. Brest, France: Agence des
airesmarines protégées, Gland, Switzerland, Washington, DC and New York, USA: IUCN
WCPA,Cambridge, UK : UNEP-WCMC, Arlington, USA: TNC, Tokyo, Japan: UNU, New York, 
USA: WCS.

14. WWF.(2011). Retrieved from: wwf.panda.org/about_our_earth/blue_planet/problems/inad-
equate_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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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양과 빈곤구제/생계와의 
      관계

빈곤 구제는 세계가 오늘날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특히 개발

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건

이다.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구제는 각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국가 정책과 개발 전략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연안과 해양은 다양한 경제 분야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안과 섬의 기후 변화와 해양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복원

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해양에 대한 다양한 시간대

별 계획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줄

일 수 있다.

해양의 어획 생산량은 도매가 추산 939억 불로 추정된다.15 

이 수치에는 원양어업국가(Distant Water Fishing Nation)와 

연안 개발도상국 간 제휴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 수산

업계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어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연

안 어촌에 좀 더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이들 마을에 수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적인 수입

을 창출케 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EEZ 내에서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더욱 높이거나 공동제휴 협정으

로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 

수산양식은 전세계의 연안 어촌에 중요한 기회를 부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평하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

해 노력 해야 한다. FAO는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약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과 수산의 

생태지향적 접근, 양식을 담당하는 국가 및 지역 수산기구들이 참

여와 공평에 따라 사회적 요구와 환경간에 올바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시행을 장려해 왔다.

원유, 가스 탐사 및 개발 분야의 직접 고용과 외국인 투자로 

인한 다른 분야의 간접적인 기여를 통해 창출된 근해 에너지 관련 

수입은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빈곤 구제로 인한 편익은 원유 

유출 및 허술한 관리로 인해 증가하는 오염 위험(그리고 현실)과 이

에 따라 원유 유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연안 지역사회, 서식지, 그 

밖의 다른 분야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근해의 원유, 가스 개발

은 개발도상국의 유전개발자에게는 수출에 따른 수입을 현저하게 

늘리는 한편,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계, 건강, 사회, 환경에 복

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리오+20에서도 언급되겠지만 녹색 경제는 지속 

가능한 해양과 연안의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빈곤 구제, 경

제 성장, 환경 개선이 현재 수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

만 해결책과 그로 인한 편익은 분명 존재하며 폭 넓게 인식되어 있

다. 정부와 산업계 모든 부문의 변화를 위한 실행, 정치적 제도적 

의지, 역량과 열망이 필요하다.

바다바다바다바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다바다바다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다바다바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다바바바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바다다다바바다바다다바다바바다바다바다바다바바다바바다바바다바바다바바다바바바바다바바다바다바다바다다다바바다다다바다다바다바다다다바바바다다다바바다바바다바다바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 와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 와 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 해해해해해해해해해해안해안해안안안안해안안안안해안해안안안안안안안안해해해해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안안해해해해해해해해안해안해안안해안해안안안해안안해안안안안안해해해해해안해안해안안해안안안안해해해해안안안안해해해해해안안해안안안해해해안안안안안안해해해해해안해안안안안해해해안안안안안안안안해해해해해해해해해안안안안해해해해안해해해해해안안안해해안해해안해해안안안안안해해해해안안안안안해해해안안안해해해해해해안안안안안안안해해해해해해안안안안안안안해해해해해해해해안안안안해해해안의 지의 지의의 지의 지의 지의의의의 지지지지의 지지지의 지지지지의 지의 지의 지의 지의 지지의 지의의 지의 지의 지의 지의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의 지지의의 지의 지의의의 지의의 지의 지지지지지지의의의의 지지지지의 지의 지지지의 지의 지의의의의 지의 지지지지지지의 지의 지의 지의 지의의 지지지지지지의 지의 지의의의 지지지의의의의의의 지의 지의 지의 지의의 지지지지의의의 지의 지의의 지지의 지의의의의 지의 지지의 지지의 지의의의 지지의 지의 지의 의의의 의의 지지지지지의 지의 지지지의 지의 지의 지속가속속가속가능속가능속가능속가능속가속가능속가속가속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능능능가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속가속속가능속가속가능속가가가가속가가가가가속가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속속속가능속속가속가속가속가능속가능속가능속가속속가가속가가가가가가능속가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속속속가속가속가속가속속가능속가능속속속가속가속가속가속속가속가가가가능가능능능능능능능속속가속속가속가능속가능속가속가속가가가능가능능능능능속속속속속속속속가속가속가속가가가가속가속가가능능능능능능능능속속속속속속속가속가속속가가가가가속가가능능능능능능능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가속가가가가가가능능능속속속속속속가속가가능가능능능속속속속가속가속가가가능능능능능속속속속속속속가속가속속가가가가능능능속속가속가속가가가가가가능속속속속속가가가가가가가가능능능능속속속속가속가가가가가능속속속속가속가능속속가능능능속속속속속가능가능능능능속속속속속속속속가가가능능능능속속속속속속속속속가속속속가가가속가가가능능능능능능능능능능속속속속속가속속속속속속속속속가가가능능능능속속속속속가가능능능속속속속속가속속속속속가가가가가가가능속속속속가가능능능능능능능능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을성성을을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성을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성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 성성성성을성성을을을을을 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을을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 을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을성을을을을을성성성성을을을을을성성성성을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을을을성을을을을을성성을을을을을을을 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  성성을을을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성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위한위위위한위한위한 위한위한한위한위한위한 위한위한 한위한 위한 위한위한 위위한위한위한위한위위위한위한위한위한위한한위한 위한 위위한한위위위위한한위위위한 위위위한 위위한위위한 위한위한 한 위한위한한한한한한위한위위위위한 한위위한위위위위위위위 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청사진청사진사진사사진사사청사진진진진사진청사진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청청사진사진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청사청사진청사진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사청사진청사청사진사사진사청사진진진진진청청청사진사사진청사진진진진진청사진사진진진진진청사청사청사사진사청사진사진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청사진진청청청사사진사진청사진청청청청청사사사사진진청       111111151515515151515515555555111515155155555555111111515555555555511115155555555111515555555551111111111515515555555555551111555115511115111151111155111155555111555551115115555511551155555111111155115115515515515111551115555551555

 
 15. FAO.(201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FAO: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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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해양 오염을 줄이고 중요한 시장

과 생태계 기능을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구제하

며 기후 변화와 그 밖의 현안 또는 대두되

는 문제를 채택하고 경감토록 하며 통합적

인 환경 관리제도를 채택하는 실행 가능

한 사회경제적 체제를 만들어 냄으로써 관

련 핵심 분야와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모

색해야 한다.

3.1  청록색 경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 

리오+20가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 영역 중 하나가 녹색 경제이

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호 및 관리를 따로 생각하던 전통

적인 사고방식에서 미래의 경제 발전은 환경적, 사회적인 문제가

뒤엉키어 결부될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되면

서 최근 폭넓게 받아들여지며 대두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수산과 

양식, 상하수 관리, 재생 해양 에너지, 관광 등) 여러 경제 분야와

인간의 영향, 환경 건강의 모든 분

야간의 상호연계가 매우 강하나 아야간의

직 관리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문제가

지 보다는 해양과 연안지역에서 훨연안지

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양과 관련하여 발표된 UNEP

녹색 경제16 연구는 세 가지 결론

을 내렸다:

a. 녹색화는 장기적인 부를 증진할 뿐 아니라 더 높은 GDP 성

장률을 보인다.

b. 빈곤 퇴치와 서식지, 해양수산자원, 생물다양성의 보다 개선

된 보호와 복원간에는 명확한 상관 관계가 성립한다.

c. 녹색 경제로 전환하면 ‘갈색 경제”(brown economy)에서 일

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몇 배 초과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

청록색 경제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

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  국가 관할권 이원의 해역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

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복원

• 청색 탄소 시장 개발

•  국가 관할권 이내/이원 해역의 능동적 해 저 관

리(원유 가스, 채광, 케이블 포함)

•  공평하고 보조금 지급 없이 지속가능한 방향

으로 지역/국가적 차원에서 수산 양식관리체제 

변화 

•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적응

• 통합 연안역 관리

•  생명공학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 한 이

용 증진

•  해양/연안의 탄소 저장에 대한 인식과 채택 

    그리고 거래 시장 창출(청색 탄소)

•  시장 시스템을 통한 영양염류와 같은 주요 해양 

오염물질의 재활용을 과감하게 추진

•  (육지 지향적이 아닌) 해양에서 더 많은 재생 에

너지 이용

16. UNEP(2011). Towards a Green Economy: pathways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eradication(a synthesis for policy makers),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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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가

건강한 바다가 전지구적 지속가능의 근간이라는 사실은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 세 중심축 간에 균형과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해주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가

역사적으로 바라본 균형과 연결에 대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국가는 건강한 바다에서 최상의 경제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녹색 경제를 채택하고 이에 따

라 제도적 체제를 바꿈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표 2는 해

양과 연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안들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중심축과의 연계를 정리한 것이다.

이 세 중심축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서 분

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 사회 경제

해양 산성화
였고 CO

2
 배출에 대한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의하면 향후 수십 년 간 산성화 속도는 더 빨
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의 CO

2
 농도가

높아지면 해양의 pH가 낮아져 패류의 석회
화와 플랑크톤을 고착시키는 칼슘 탄산화 속
도가 느려진다. 
특히 해양 산성화는 CO

2
가 더 빠르게 흡수

되는 저온과 극지방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
고 있다. 해양 산성화에 대한 일반 예측에 따
르면 이들 지역의 해양먹이사슬의 근간이 되
는 칼슘을 탄산화시키는 중요한 식물성플랑
크톤과 동물성플랑크톤이 멸종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산성화와 그 영향을 더 정확하
게 예측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양 산성화와 해양의 온도 상승은 전세계 산
호초의 58%를 위협하고 있으며, 2040년이 
되면 이 중 상당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산호초가 사라지면 관련 어종과 수산 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에
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해양 산성화는 플랑크톤 군집에 영향을
주므로 산성화로 어떤 종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해양먹이사
슬이 파괴되거나 재구성된다. 어업에 미
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에 사는 5억 이상의 인구가 수산업과 양
식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
향이 매우 클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획
과 수출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특
히 개발도상국의 지방 경제와 고용이 크
게 영향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와해될 위
험까지 처해 있다. 식량 안보의 위험은
사회적 영향을 더욱 심화한다.

산성화와 수산 양식에 중요한 어
족 및 무척추동물 종이 사라져(산
호초와 같은) 서식지 상실로 생계
를 위협하게 된다.

해양이 CO
2
를 계속 흡수하면서 

기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잠재적
으로 해양에 의지하고 있는 수백
만 명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해양의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게 된다. 산호초
가 사라지면 많은 지역의 관광 잠
재력도 손해를 입게 된다.

기후 변화 바다는 매년 인위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
소의 26%를 흡수하고 있다.

해양의 탄소 저장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후 변화와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낮추기 위
해서는 더 많은 양의 CO

2
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거대한 해류의 변화는 지
역적 기후와 날씨 패턴, 대상범위를 변화시
키고 바다의 용승 현상과 생산량을 증가시
킬 수 있다.

고위도 및 심해로 어종이 영구 이동한다거나 
현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능상의 변화와 
같이 해양종의 지리적 분포가 바뀐다.

북극 지방은 30년 이내에 여름철에는 얼음
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지대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에 처하
고, 지구 온난화는 전통적인 생계 활동
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주를 하거나 침
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지구 기후 변화의 악영향
으로 전세계 5000만~ 2억 인구가 터
전을 잃게 될 것이다.

기후 변화는 많은 해양 국가와 지역사회
의 식량안보, 생계, 사회적 안정성에 악
영향을 준다.

수산과 양식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수
많은 어민, 양식업자, 관련 종사자들이 
어종의 분포와 생산성의 변화로 악영향
을 받게 되는 한편, 이로 인해 편익을 누
리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2006 기후 변화에 대한 스턴 보
고서는(바다에 국한되어 있지 않긴
하나) 아래 사항을 포함한 많은 경
제적 결과와 기회를 언급하였다.

•강력한 사전 조치로 비용을 크
게 줄일 수 있다.

•기후 변화가 계속 되면서 매년
GDP의 최소 5%를 지출하게
된다. 좀 더 변화가 심해지면
비용은 GDP의 20% 이상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배출되는 CO
2
1톤당 최소 85

불의 손해를 야기하지만, 톤당 
25불 미만의 비용으로 배출량
을 줄일 수 있다.

•세계가 저 탄소 정책으로 옮겨
가면 매년 2.5조 불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표 2 해양과 관련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가지 중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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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과

쓰레기

육상 기인오염원은 전세계 해양 오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하수 유출수와 농업 방출수의 과다한 영양
염류로 인해, 1960년의 49개에서 2008년
에는 400개소 이상으로 죽음구역(저산소/무
산소 지대)이 증가하게 되어 일부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 오늘날 영국 국토면적에 해
당하는 245,000km2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다17.

기술 발전으로 심해까지 시추가 가능해 지면
서 해상 원유 유출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실질적인 유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사고로 해양 환경에 유
입되는 원유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어업도구의 유기, 분실 또는 폐기(ALDFG)
는 유실 후에도 수년간 수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보통 유령 어획이
라 함). 보호종과 멸종위기 종을 포함해 생태
적으로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어
종 어획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오염은 관광과 수산업 등 주요 분야는 물
론, 삶의 질, 해양과 연안지역간의 전통
적 관계, 인간의 건강에 영향이 미침으
로서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도 부정적 영
향을 주고 있다.

좋은 풍광은 해안 마을에 영향을 미친
다. 인구 증가는 오염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부영양화로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침입종이 유
입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1980
년대 흑해에 유입된 빗 해파리 등).

대부분의 어업도구의 유기, 분실 또는 
폐기(ALDFG)는 MARPOL 부속서 
V에 따른 책임 있는 어업 활동의 채택
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선의의 책임감도
ALDFG 활동을 막을 수 있다.

새로운 청정 기술 개발은 오염의
영향을 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오염이 서식지, 어족, 관광에 영
향을 미쳐 여러 세대에 걸쳐 경제
적 기회를 줄이고 있다.

형식적인 육지이용은 육지에 편입
되지 않은 연안지역에 영향을 미
친다. 

제조업/광업의 ‘선형적’ 영양염
관리 방법을 통해 생성되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
한 양의 경제적 쓰레기가 농업용
비료, 수확, 소비에 사용되고 있
고, 질소와 인의 하수처리 시스
템을 통해 연안에 배출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저 산소 지대가 늘
어나고 있다.
어업도구의 유기, 분실 또는 폐기
는 생산적인 어업 현장에서 발생
되므로, 유령 어업은 어민들의 수
확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서 수익
을 줄게 한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유실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물학적 물리적 서식
지가 줄어들게 되면, 인간의 영향에 직면하
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남
아 있는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에 대한 압박은
커지면서 먹이 사슬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전
체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상실로 인한 어종
의 변화는 연안 마을의 원동력을 변화시
키고, 고용을 변동시키며, 전체적 수입 
수준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빈곤
문제를 야기한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감소로 상업
적 어업활동에 중요한 어족이 줄
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생계를 위
해 어획을 하는 어촌에 영향을 주
게 된다.

17. Diaz, R.J., Rosenberg, R.(2008). Spreading Dead Zones and Consequences for Marine
Ecosystems. Sciences. 321(5891), 926-929. DOI: 10.1126/science.1156401

환경 사회 경제

수산업 &

양식업

수산업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과 생태계 변
화의 두 가지 면에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서식지 파괴와 원치 않는 어족자원의 폐
기가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급적 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획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먹이사슬의 변화로 인한 다른
어종의 상대적 자원양을 바꾸어서 야기되는 
변화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기능 상실과 
연관된다. 수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 
어종이 남획되지 않도록 생태계 영향을 통제
하고, 어획이 연관 어종이나 의존 어종 또는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수산양식으로 세계 곳곳, 특히 연
근해가 황폐화되고 있다. 이것은 양식장의 
과도한 영양염 방출과 저서 서식지의 유기물
질 축적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 화
학물질 방출과 양식 어종의 탈출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해양 양식용 먹이로 물고기 사료와 저가 어
종을 사용하는 것은 어류 자원에 추가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1.8억 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수산업1.8
과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의존도를 양식업에
보면 개발도상국 인구의 90% 이상에 해상국 
당하는 약 5.4억 명(전세계 인구의 8%)명(전세
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어류와 수산다. 어
식품은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식량원한 식량
이자 고품질 단백질원이다 – 2008년 8년
기준으로 42억 인구 중 최소 15%는 평
균 단백질 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였
다. 어류는 전세계 극빈국의 중요한 영
양원이다. 최근 조사에서는 지난 반 세
기 동안 상업용 어종 중 1/3 ~ 1/2가 
남획되어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 손
실을 가져왔다. 동 연구에 의하면 2000
년에는 지속가능한 어획으로 식량 부족
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2천만 명을 구
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수산과 양
식을 잘 관리하면 어류에 대한 수요를 충
족시키는 동시에 야생 어종 남획으로 인
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하
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횡행하고 있는 어류 남획은 
전세계 어획량을 줄이고 있지만 어류 남
획과 식량안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
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산업과 양식업은 전세계 수백만
명의 경제 발전, 고용, 식량안보
와 복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다. 이 두 분야에 공평하고 
책임 있는 관리 체제를 도입하여
강화하는 것은 이 분야가 식량안
보와 빈곤 구제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록 하
요건이다.이다.

새로운 기술은 수산 양식의 생산산 양식
성을 높이고 환경적 성과를 증진과를 증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지
속가능한 양식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복합 영양
을 생산하는 양식업과 같이 새로
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어류 남획은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와 연안지역의 삶에 부정적인 결
과를 가져온다.

표 2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가지 중심축세가지련 있관련 해양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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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생태계 접근과 가계와 기업의 다

양화는 해양생물 자원의 생산성과 복원력을 

높여 편익을 제공하고(환경), 연안 빈곤층

의 취약성을 줄이며(사회), 수입을 늘리게(경

제) 함으로서 세 중심축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증진 할 수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파키스탄 신드 

연안지역 개발프로젝트(Sindh Coastal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지원과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된 연안 지

역사회 활동기금(Coastal Community 

Action Fund)이 탄자니아 해양과 연안 

환경관리 사업(Tanzania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al Manage-

ment Project)을 지원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들 사업은 개선된 연안 관리 체제

하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가 직접 관리

하는 제안들로서 맹그로브 식목, 게/참새우 

양식장, 이미패 종패장 개발, 부화장 재건 등

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으로는 지리정보

시스템(GIS), 해안 개발계획 수립 및 통제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세계은행은 신용과 저축, 공공-민간 제휴, 시장을 포함한 소규모

기반시설 등 경제적 수입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FAO 는 지역 파

트너와 함께 소규모 클러스터 농장 조직을 통해 아시아 일부 국가

의 새우 수산양식에 책임 있는 관리와 개선된 관리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또한 FAO는 남 아시아와 동남아

시아 국가들이 작은 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어업 생계지원

사업을 발족 하였다. 비슷하게, FAO의 EAF-Nansen 사업18

은 식량안보 확보에 필요한 환경을 도출하려는 관점에서 32개 아

프리카 연안 국가의 생태계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튼튼하며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산업 협력과 지도력, 업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결책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필요하다.

3.3 청록색 경제에 기여하는 여러 분야

전세계의 해양경제활동은 3-6 조 불/년으로 추정된다.19 여기

에는 연근해 원유와 가스, 해운, 항만, 관광, 수산과 양식, 재생 

에너지, 여가 활동, 담수화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 발전에 필수

적인 다양한 해양 산업들이 포함된다. 미

래에는 기존 분야의 확대와 새로운 기회

의 창출을 통해 해양 활동에서 얻는 경제

적 편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된다.

전 지구 생물권(기후, 물, 토양, 영

양소 등)의 비시장 생태계 기능은 33조 

불/년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63%는 해

양에서 유래하였고 근해와 원양 활동이 각

각 반을 차지하고 있다20. 이런 기능은 시

장 활동에 의해 생산, 소비되는 것으로 다

루어져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상업화하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를 제공

하고 공평한 관리를 적용하기 위한 책임과 

함께, 과학과 기술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

향을 경감할 수 있는 도구를 창출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과학의

역할은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채

택할 생태계 관리 방안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기존 또는 향후

대두될 문제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점증적

인 감시와 보고기능을 담당한다.

미래의 녹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산업, 모든 차원의

정부, 지역사회 간에 유대관계 수립을 들 수 있다. 민간부문과 공

공-민간 제휴를 통해 현재의 행동과 기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장기

적인 경제적 이득이 단기적인 경제적 영향보다 우선할 수 있는 기

본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위의 박스에서 설명했듯

이,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이미 이런 철학을 구현하기 시작함으

로써 녹색 경제로 이전을 위한 선두 주자로 나서고 있다.

i) 민간부분의 역할 

민간부문의 해양이용은 활동량과 종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

양 환경에 대한 영향이 지구 전체에 축적되고 있다. 산업계와 다

른 이해 당사자간에 이용을 위한 분쟁이 늘고 있다. 해양의 주 이

용자로서, 산업계는 해양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

고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점증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결

18. EAT-Nansen(2011). Retrieved from: http://www.eaf-nansen.org/nansen/en
19. World Ocean Council.(2011). Retrieved from: http://www.oceancouncil.org/site/faq.php
20. Costanza, R. et al(1987).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 253-260.

중국 국가해양국(State Oceanic 

Administration)은 향후 5년간 중국

의 해양 경제가 매년 13% 이상 성장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칭다오 청색 경

제구역(Qingdao Blue Economic 

Zone) 내의 많은 구역들이 항만 물류, 

현대화된 수산업, 연안 산업, 해안 관

광, 해양 생물과 해수 이용에 중점을 두

고 도시의 해양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될 것이다. 칭다오는 항만 물류,  

해안 관광, 스포츠, 문화창달을 포함하

여 신흥 해양산업, 현대화된 수산어업, 

해양 제조업, 해양 서비스 등 4가지 분

야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해양 연

구개발센터, 종합 장비제조 기반시설, 

국가 신소재 산업도 창출될 예정이다. 

이 도시는 또한 국제 해양 과학 기술교

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최고 인재를 유

치, 양성하고 직업 교육을 증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공원 건설을 

장려하고 청색 경제구역의 영향력을 높

이기 위한 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중

국, 일본, 대한민국간 지역시범지구도 

설립을 논의 중에 있다.

http://www.eaf-nansen.org/nansen/en
http://www.oceancouncil.org/site/faq.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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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기 위한 좋은 위치에 있다. 해양 산업은 해해책을 개발하고 구책을 개발

경에 엄청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양 환경에 엄

오염이나 서식지 유실처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이다. 그

럼에도 해양 산업은 경제와 생계에 영향을 주는 해양의 상태, 극

단적인 기상현상, 기후 변화의 예측과 모델링의 개선을 위한 해

양 및 대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공공-민간부문간의 제휴 증진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해양자료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과 민간부문간 협력은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아

직 초기단계에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가속하며 강

화할 수 있을 것이다.     

ii) 수산과 양식

해양에서 미래의 녹색 실천 방안은 수산업과 양식업의 특성, 입

지, 집중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 방안에는 수산 자

원으로 발생되는 이익의 분배 확대를 위해 개선된 감시, 통제, 감

독, 이익실현을 통해 자국 영해내에서의 외국기업에 의한 어업 활

동을 포함한 연근해 대규모 양식장 개발과 더 나은 어업 관리가 포

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양식업에 대한 녹색 실천방안은 채취 종(해

조류와 여과섭식 조개)과, 육식 종보다 더 효과적으로 어류 단백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저 영양 식품용 어종의 양식방법을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 해양의 녹색 실천방안 변화 내용으로는 필요시 어획

능력과 활동의 축소, 어업권에 대한 책임 관리 채택, 집행력을 지

원할 수 있는 기술의 이용을 포함한 기존의 규제 집행력 강화, 지

역과 국가 수산업 기구 간 협력 강화, 교육 훈련, 수산업 가치사슬

의 근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서식지와 종의 보호와 복원과 같은 제

도적인 대응방안이 포함된다.

iii) 물

전세계 곳곳에서 깨끗한 식수원으로 해수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라비아 걸프만에서는 하루 1100만 m3 를 담수화하여 전

세계 담수화 처리 용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 국가는 담

수화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쿠웨이트의 경우 음수의 90%를 해

수 담수화를 통해 얻고 있다. 개발도상국과 SIDS에게 담수화 기

술이 좀더 현실화 되고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용

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물 부족이 줄어들고 해

수를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

에 담수화에 따른 염분 잔류물은 지역 해양 생태계에 좋지 못한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담수화는 이에 의존하는 국가들로 하여금 공격

적으로 저 탄소 에너지 전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감소시키는 고으로 저

도의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기도 하다.집약적

iv) 해운과 운송

국가간 상거래가 늘면서 국제 해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많은대한 수

항행 관련 고용 기회가 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현대 산고 있

업은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에 민감해 지고 있는데, 전지구적 조지구적 

정자로서, IMO는 많은 형태의 해양 및 대기에 대한 선박 오염원

을 다루는 국제 조약을 통해 중대한 개혁과 새로운 방안을 제안

하였다.

IMO는(2011년 7월) 첫 번째로 해운을 완전히 포괄하는 국

제 산업 분야의 GHG-감소 의무로 구성된 선박의 에너지 효율 방

안을 채택하였다.

밸러스트수와 선체를 타고 이동하는 침입종 확산 방지, 안전

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재활용 등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이 필요하

거나, 다른 IMO방법이 아직 국제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들

이다. 국제 해운 무역은 연안 지역사회의 주요 수입원이자 전지구

적으로 저가 소비재를 공급하는 방안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삼십 년간 선박에 의한 오염이 크게 감

소한 것과 함께, 선체 설계 기술 진보와 선박 대체 연료 사용, 연

료 효율 향상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운은 녹색 경제

의 중심 축이 될 것이다.

v) 관광 

관광은 연안 지역사회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 가장 중요한 수익 원

의 하나이며, 이런 관광업의 많은 부분이 보트, 스쿠버 다이빙, 낚

시, 수영 등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필요로 하는 연안의 쾌적한 시

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많은 도서국가가 관광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 부문에 위협이 발생된다

면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관광업에서 청색 

경제를 녹색화 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수익 창출과 함께 비-지

속 가능한 관광을 생태 관광과 다른 지속가능한 관광 실천계획으

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태평양 도서국가로 자국 영해

를 상어 어획 금지 구역으로 선언한 팔라우의 경우 흉상어 한 마

리가 평생 190만 불 이상의 가치를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 한다고

추정된다21. 반대로 흉상어 한 마리를 잡아서 팔면 108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한다. 

통합 연안 개발 계획의 관점에서, 관광부문의 녹색화는 지역

의 고용과 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고용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관광부문을 녹색화하는데 있어서, 지역사회, 특히 

빈곤층이 해양과 연안 관광 가치사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21. AIMS(2011). ‘Million-Dollar Reef Sharks’ an Economic Driver for Palau. Retrieved from: 
http://www.aims.gov.au/docs/media/news2011/20110502.html

http://www.aims.gov.au/docs/media/news2011/201105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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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지역 경제와 빈곤 구제에 매우 중요하다.

vi) 해양에너지(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와 광물질

에너지 분야에서, 전세계 원유와 가스 공급량의 30%(수치는 점

점 증가 중)가 연근해에서 생산된다. 기술 진보로 더 깊은 곳에서

원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할 수 있게 되었다. 화석연료 에너지

분야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미래에는 대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질 것이다. 또한 추출과 수

송 중 유실되는 원유와 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는 정부와 일반 대중의 기대 심리도 있다. 연근해 풍력 발전은 물

속에 풍력 기지를 건설하여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을 말

한다. 육지에 비해 연근해 쪽의 풍속이 높아 연근해 풍력 발전은

전력 공급측면에서 잠재력이 훨씬 양호하다.

조력 발전과 같이 부가적인 해양 재생 에너지 기술이 나와 있

지만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접근 결여로 거의 채택되지 않고 있다.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적절한 가격을 매기는 것은 입찰을

공정하게 하고 많은 해양 재생 에너지 기술이 화석연료와 경제적

인 면에서 좀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신규 탐사와 신기술로 EEZ와 ABNJ 내의 심해에서 인산염,

망간 단괴와 망간각, 열수황광상, 희귀금속(희토류 등)과 같은 광

물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 해양법조약(UN Convention물의 개발이 늘어나 있다 유 해양법 약(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국제해저기구(Interna-

tional Seabed Authority, ISA)에 의해 ABNJ의 심해 채광 

관리 체제가 작동되고 있다.

vii) 유전자원과 생명공학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해양생명공학은 제약, 식품생산, 양식

과 같은 분야에 대한 과학 연구와 새롭고 현존하는 기회의 상용화

에 대한 투자 증대와 함께 생물다양성(국가 관할권 이원의 생물다

양성, BBNJ) 을 더욱 보호하게 되면서 미래 녹색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해양 유전 자원을 UNCLOS의 해저 채광 조

항에서 다룰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해양 종과 이들의 유전

적 다양성은 엄청나다. 예를 들어 어떤 열대 산호초에서는 m2 당

1,000종이 발견될 수도 있다22. 심해도 해양 생물 다양성이 밀집

된 곳으로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 에도 불구하고 전혀

탐사되지 않은 곳이 많다. 우리가 충분히 알기도 전에 알려지지 않

은 많은 해양 자원들이 소멸되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viii) 오염유발 활동

해운, 농업, 하수, 채광, 연안 개발, 수산과 양식, 제조업 등과 

같이 다양한 육상 및 해양산업에 의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오

염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

는 두 가지 오염물질은 산업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연안지역에

22. Wilkinson, C.(2008). Status of coral reefs of the world: 2008. Townsville, Australia: Global
Coral Reef monitoring Netwok and Reef and Rainforest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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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배 이상 유입되어 빠른 속도로 해안의 부영양화와 저산소지대

를 형성하게 하는 질소와 인이다. 유럽연합(EU)지역에서만 보더

라도, 질소 오염은 유럽 경제에서 연간 GBP 2,800억에 상당하

는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한다고 추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

해발생 활동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 종류의 영향과 양을 전체적으

로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하고자 하는 더 큰 의지, 새로운 정책, 규제, 경제 시스템의 도입

과 함께 청정 기술을 통한 기술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서 해양 환경

에 대한 영양염의 투입을 줄일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소와 같은 오염원이 전지구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양

염 경제를 선형적 경제에서 좀 더 순환적 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기 위해 규제, 정책, 경제적 도구를 통해 영양염의 ‘외부화’ 를

‘내부화’하는(예를 들어, 환경 파괴를 막거나 경감하기 위한 비용

으로서 기업에게 오염세를 부담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 전략

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과 규제 도구에는

하수의 영양염 제거 의무를 좀더 엄격히 부여, 농업의 영양염 관리

의무, 퇴비에 대한 규제 증진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도구로는 비료와 농경 및 하수 배출에 대한 세금부과, 영양염 배

출이나 비료 생산 거래제 실시, 영양염 재활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 훈련, 기술 이전, 신기술 투자 

등은 범세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3.4 해양 관리와 제도적 도전

해양 관리는 수요와 이해관계로 집중되었다가도, 경쟁하는해양

상호 연결되어 얽혀있는 복잡한 망을 형성한다. 현대적인 관리체연결되

제는 이런 비 집합성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이 특수한 국제적집합성

공간은 576개의 양자 및 다자 협약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및 다자 23, 이

런 사실만으로도 환경 개선과 해양 관리에 대한 요구는 세계 정치 해양 관

지도자들에게 지극히 우선순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들 법적 도구들은 감시 집행의 책임을 맡고 있으나 이를 강맡고 있

제할 수단과 권한을 지니지 않은 수 많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적, 국

기구의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점점 늘어가는 전세계 해양에 대한 스트레스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 경제로 적절히 변환할 수 있도록 적

절한 지배구조와 제도적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기존 제도적 체제

가 해양의 지배관리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해 보고 필요

하면 개혁도 해야 한다. 따라서 리오+20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두 영역 중 한 곳을 제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이들 문제들을 처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여 성장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수산, 양식, 연안림, 관

광, 원유 가스 생산에서 감시 부족, 환경 규제의 비 강제집행, 혹

은 집행은 허가 체계의 투명성 결여는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제도

적 문제의 하나이다.

모든 정부 부처에는 국가 차원의 해양 부문과 관련한 기능이

나 권한과 같이, UN 체제 속에도 해양 사업을 담당하는 적절한 전

문 기구와 프로그램이 있다24.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저기구

(ISA),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UNESCO)는 해양 업무를 전

담하고 있다: IMO는 해운, ISA는 해저 채광, IOC는 해양과학과 

해양서비스를 담당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

엔환경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은 해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포함해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다: UNESCO는 IOC 주도 하에 해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1982년 해양과학국(Oceans Sciences Division)을

폐지했지만,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문화(수중문화유적 협약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사무국),

교육(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국), 수산 양식을 위한 FAO, 지역 바

다와 해양 환경을 위한 UNEP 등의 다른 프로그램은 계속 수행하

고 있다. 다른 유엔 기구들도 해양에 관여하고 있다.

일례로 해양-대기 상호작용과 해양기상과 기후 및 그와 관

련성을 연구하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

23. The University of Oregon maintains a project that catalogues and updates a data-base
with all the exis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IEA). 
Http://iea.uoregon.edu

24. Bernal, P. ‘For the Ocean’. Retrieved from: http://4theocean.blogspot.com/

Http://iea.uoregon.edu
http://4theocean.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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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O) 원자력 해양오염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ganization, WMO), 원자력 해양오염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

기구(IAEA), 산업적 해양기술을 담당하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해운

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해사노동자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nter-

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해양 관련 보건 문

제와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

ganization, WHO), 생계와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LME

를 담당하는 UNDP, 해양과 연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

자하는 세계은행을 들 수 있다.

유엔 사무국의 몇몇 부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는 동시에 연안과 해양 프

로그램을 조정하는 경제사회국(UN-DESA), UNCLOS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해사 및 해양법국(UN-DOALOS), 대륙붕한

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

tal Shelf), UNGA 해양환경현황 전세계 보고 평가를 위한 정

규절차(UNGA Regular Process for Global Reporting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Marine Environ-

ment), UNGA 해양 및 해양법에 대한 비공식 협의체(UNGA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와 같은 유엔 중앙 체제 하에 조직된 다른 해

양 관련 회의를 예로 들 수 있다.

지역 해양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 많은 지역 프로그램과 기

구가 존재하지만 그 중 일부는 담당업무가 중복되어 있다 – 예

를 들면 UNEP Regional Seas Programmes, 지구환경

기금(GEF) LME Program, 지역수산업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이다.

이런 기관들과 프로그램 중 일부는 자신들의 특정한 분야에서 진

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의 다른 분야의 기구들과 조정,

협력하고 개별 기관을 강화 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유엔의 해양에 대한 조정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고

위급 사업위원회(United Nations High-Level Commit-

tee on Programmes)는 2003년 관련 프로그램, UN 체제 하

의 조직과 전문기관, 관련 국제조약 사무국으로 구성된 유엔-해

양 망(UN-Oceans Network)25 의 설치를 승인하였다. UN-

Oceans 의 활동지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해양과 연안지역에 관한 유엔 활동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한

다.

• UNCLOS, 의정서 21, JPOI 집행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유엔 체제의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검토한다.

• 부각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공동협약 활동을 수립하며 적절한 수

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사업 팀을 구성한다. 

• 국제적 차원에서 해양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

다.

• 필요하면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사무총장 연례보고서에 의견

을 제출한다

• 사해양과 연안지역에 관한 유엔 체제의 활동이 총회의 위임사

항,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JPOI, UN-Oceans의 모든 회원 기구들의 우선순위와 일

치되도록 촉구한다.

과학 기구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전지구적, 지역적 

보존 방안에 있어서 해양관리의 부족한 부분, 제도적 결함과 문제

들은 리오+20 의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UN 기구, 기금, 프로그램 간의 증진된 대화와 조정과 협력적 

한 활동의 촉진을 통해, 가능하면 리오에 제출할 해양의 조정을 위한

개혁안을 유엔체제가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앞으로는 정책 입안, 규정 집행, 새로운 지식 채택을 포함한 

제도적 의사결정에 과학의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이나 정부

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책임 있고 공정한 관리 계획이나 제도적 

의지가 결여된 채로 과학적, 기술적 기회를 무시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청록색 경제는 과학과 기술이 주도해

장야 하지만 그 성공은 건전한 정책 결정 과정과 효과적인 제도적 장

치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산업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

무 이행과 자금지원이 필요 할 것 이다.

이

나 이

이 주

도적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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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잠정 회원 명단: UN-DESA, UN-DOALOS, FAO, IOC/UNESCO, UNEP, World Bank(IBRD), IMO,
WMO, UNDP, IAEA, CBD, ISA, ILO, UNIDO, WTO, WHO, UNHSP(“UN- HABITAT”), UNFCCC, 
Ramsar,  UNCTAD, UNU, OECD, 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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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0년 간 수많은 국제 해양과 연이후 지난리오 이후

이 이루어졌다; 어떤 것은 국제적이면안 협약이 안

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또 어떤 것은 지역서 다양

이나 한 분야 혹은 하나의 사안에 집중한 것이

기도 했다. 이런 확장은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

의 중요성과 전지구적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해

양과 연안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점증하는 인식

이 반영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다양한 결정 사항을 

비롯하여 의정서 21의 제17장과 JPOI는 해양과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는데 도

움을 준다. 특히 과학적 이해와 감시, 법적이며 정책적인 체

제 와 기관 및 협력의 강화에서(아직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들 

목적과 목표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이런 수많은 목적과 목표를 완전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국

가, 정부간 기구, 국제 사회의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4.1 성과

해양과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부문의 정책 적, 

제도적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 IOC/UNESCO는 WMO와 국제과학위원회(Interna-

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와 함께 기후와

기상에 초점을 둔 GOOS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립 추진 하

였다.(현재 62% 집행)

• LME 프로그램은 생태계 중심의 통

합 해양과 연안 관리 증진을 목적으로 

요하네스버그에서 수립한 해양관련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표

고 있다. 1998년부터 17개의 LME 프다. 19

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GEF는 공동 하고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이 30억 불이액이 3

상이다.

이 덕분에 새로운 LME 위원회를 몇 개 더 설립할 수 있었고, 

오염 저감에 대한 투자와 농업 영양염 관리 개혁 실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흑해의 대규모 ‘죽음구역’ 복구 사례 보고서를 발

행하였다.

• 통합 연안역 관리(ICM)개념에 대한 국제 협약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일반적인 원칙에 합의하였고 리오 이

후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제 기구와 정부도 이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과 같은 일부 지역에

서는 ICM의 규모 확장과 지속가능이 시작되었다.(예, 지

중해와 같은 UNEP 지역해양 프로그램과 GEF-UNDP가 

지원하는 PEMSEA(동아시아 환경관리 파트너 쉽) 프로그

램) 해양 공간 구분계획은 국제해양사회에서 널리 채택되었

고, 최근 ICM에 편입된 요소이다;

해양 관리에 대한 미래의 방향

성은 반드시 최선의 과학과 지

금까지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

지 다양한 목표와 협약이 간과

되어 왔지만, 이런 목표와 목

적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달성

하기 위해 우리가 절대 포기하

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26.

26. Pew environment Group(2011). Ocean earth: how RIO+20 Can and must turn the tide.
Washington, DC:  Pew environm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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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해양환경현황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정규절차는 비록 그

설립이 지연되기는 했지만(JPOI는 2004년까지 정규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 UNGA는 2010년에 IOC와 UNEP가 수

행한 평가들의 평가(Assessment of assessments)에 따

라 만들어진 정규 절차의 범위와 운영 원칙을 승인하였다.

• SIDS에 관해서는 비록 부분적으로만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태

평양 지속가능성 연합(1억 불)과 카리브해와 아프리카-인도양

SIDS 비교연구를 통해 SIDS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강화 부

문에 GEF 가 전폭적으로 투자하였다. SIDS는 인구당 혹은(

토지) 면적당 가장 높은 GEF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 주요 강제적이며 자발적인 수산업 협약은 FAO의 책임 있는 수

산업을 위한 행동규약의 확대 적용을 비롯하여 경계왕래 어종

과 고도 회유성어종의 보존과 관리, 어선의 항구정박 관리, 인

증, 심해 공해(公海) 어업, 부수적 잡어 등과 같은 문제를 다

루어 왔다.

• 많은 국제기구나 제도들이 정비되어 우선적으로 새로운 국제

제도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지역수산관리기구/제도가 설

립되었다.

• 정부, 해운회사, 유엔 기구 등 국제 사회는 2004년 IMO의 선

박 밸러스트수와 퇴적물에 대한 국제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수생

침입종의 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이 협약은 강화된 밸러스트수 관리, 처리, 감시,

의무 집행을 통해 수생 침입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적으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밸러스트수 처리와 관리

산업이 태동되고 있다.

• 의정서 21의 제17장과 그 자체적 의무규정에 대응하여, IMO

는 국제해운으로부터의 환경보호(해양과 대기 모두 포함)를 다

룬 10가지 국제 조약을 채택하였다. IMO의 다른 수많은 협

약, 규약, 지침에 추가하여, 이 조약을 통해 국제해운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전한 화물 운송 수단으로

변모되었다.

• FAO와 회원국은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약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는 최근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초점을 둔 소규모 어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제도를 동

규약 내에 보완하기로 하였다. COFI역시 COFI와 COFI분과

위원회 회의 시 동 규약 실행상황을 보고 하도록 조치하였다.

• 양식 허가와 어획의 생태 인증에 관한 지침은 지금까지 COFI

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왔다. 이 지침을 집행하고 준수함으로

써 다가올 미래 양식업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 FAO는 수산과 양식에 대한 생태적 방법과 집행을 위한 구체적

인 지침을 개발하였다. 이들 지침에는 유엔어족보존협정(UN

Fisheries Stocks Agreement, UNFSA)에 특별히 언급

된 예방적 방안 및 참조 사항들이 통합 되었다.

해양과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의를 이루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제과학단체들은 리오회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고 할 계획인데 주목할만하다. 

대부분의 국제환경변화(Global Environmental Change) 프

로그램은 1990년대 초반(리오 이후)에 시작되었고 리오+20 이

후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요하네스버그보다 몇 년 앞선) 2000년에 시작된 해양생물센서

스(Census of Marine Life, CoML)와 같은 다른 사업과 함

께 이들 전지구 환경변화 프로그램(예: 국제지구권-생물권프

로그램: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세계기후조사프로그램: WCRP(World Cli-

mate Research Programme), DIVERSITAS, 국제환경

변화에 관한 인적 차원 프로그램: IHDP(International Hu-

man Dimensions Programme), 지구시스템 과학협력체:

ESSP(Earth System Science Partnership))과 사업은 생

태계 관리와 청색 경제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리오+20 은 향후 20년간 전지구

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안과 해양 과학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새

로운 지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2 미진한 부분

확실히 국제적/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진전이 있었고 제도적 노

력도 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리오와 요하네스버그 선언 중에는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몇 가지가 있다:

• 늦어도 2015년까지 고갈된 어종을 최대 지속 가능한 수준으

로 유지하거나 복원하자는 선언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고 양식

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지하는 JPOI 선언은 아직 전세계적

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 2010년까지는 폭 넓게 실행되리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생태

적 방안의 실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미신고•규제 권 밖 

어획의 금지, 저지,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IUU)

을 2004년까지, 어획량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2005

년까지 실행하기로 한 JPOI 의 이행약속은 거의 진행되지 않

았다.

• 육상 기인에 의한 해양 오염은 특히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능

력이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다. 이는 많은 국가의 해안 지대에 저 산소 구역이 늘어나는 것

을 봐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 중 육상기인오염원이나 활동

관리(LBS/A) 에 관한 법제, 정책,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

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 밸러스트 수 관리에 관한 2004 국제 협약이 의무화 되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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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운의 다른 부분(선체)을 통해 이루어지는 침입종 확산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법률, 정책, 제도적 장치도 국제/지역/국

가적 수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을 초기단계의 자발적 지

침에 통합하려는 IMO의 노력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생물다양성과 MPA에 대해, JPOI 선언은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감소를 완화하고, 2012년까지 MPA 연락망을 구축하

며, 천연자원 파괴를 경감하자고 요청하고 있으나, 거의 이행

되지 않고 있다.

JPOI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양과 연안지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협하고 더디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부각되

고 있다.

• 2010년까지 완전 실행을 목표로 했던 GOOS 사업의 공해(公

海) 부분이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

• 영양염에 의한 부영양화가 계속 증가하면서 오염, 저 산소지

대, 서식지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 검증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양 기반의 재생 에너지사용

이 부족하다.

• 해양 산성화, 온난화, 오염, 서식지 상실, 침입종 등으로 산호

초가 계속 위협받고 있다.

• 해양 잔해물(플라스틱 등)과 이동은 인간의 건강, 해운,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국가나 국제 단체 간의 체계적인 환경자료 교환이 결여되어 있

다.

• 특히 ABNJ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가 더욱 시급하다.

4.3 장애 요인

모든 협약의 이행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제약속이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원인

은 대부분이 정치적 대안부족, 부족한 제도적 역량이나 부적절한 

제도, 시장 왜곡, 불완전한 과학 정보, 자금 부족, 참여자의 의지

결여 때문일 것이다. 완전한 실행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다른

축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런던협약과 규정, IM와 같이 자신만의 특정한 분야는 물론

전세계해양포럼과 같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몇몇 국

제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 협약의 일부나 전부의 이행에 대

한 효용성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정부간 기구는 없다. 전체적으로

각 국제 협약의 시행 효과를 전 지구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하

고 보고하는 국제적 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적 결

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국제적, 지역적 조약에 대한 성공과 실

패 현황을 논할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부분은 성과가 있었지만, 통합 연

안역 관리와 생태계적 접근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은(국가적, 지

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의 이

행과정에서 부각된 취약점을 언급하자면, 2011년 3월 UNCSD

2차 준비위원회(UNCSD Second Preparatory Commit-

tee)는 “회원국과 유엔 체제 하의 기구 대다수가 ‘기존 제도를 강

화’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반면에 대다수의 주요 단체들

은 “기존 제도 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세계의 제도적 체제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기존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감시 책임

과 제도적 장치를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행 비용의 지불 능

력을 포함하는 역량은 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부

각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 함으로서 강화 될 것이다.

인간 활동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랫동안 유지

되어 온 관리 임무와 방안은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고, 필요할 경

우, 해양 환경과 그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효과적

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분야, 다차원적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여러 축사이에서 우선순

위와 정책의 충돌

• 기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불충분한 통제와 관리 능력, 정치

적 의지 부족

• 모든 수준에서 집행 활동과 결과를 감시하고 조정 보고하는 장

치의 결여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계속된 편격차(인적 및 재정자원, 역

량 구축, 기술 이전)

• 한정된 교육, 훈련, 기술력, 자금지원 능력

• 국가나 국제적 차원에서 부과되는 의무 강제의 비효율성

• 소규모 어업과 취약한 바다 생태계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

된 자료와 정보

다른 것 보다 폭넓게 성공적으로 수행된 협약도 일부 있다.

이들 협약은 전형적으로 UNCLOS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발전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넓게 인식되어 왔다. 이들 협약은 국가간

의 공동협력에 간여하고 전지구적 국제 기구에서부터 지역이나 국

가 단위의 정부, 궁극적으로는 하위 정부와 지역사회에 이르기까

지 강한 유대감이 형성될 때 발효된다. IMO의 해운 협약과 같은

전문적인 조약은 해양과 연안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집중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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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되고 효과적인 대양과 연앞으로 해양과

기 위해 서는 필요하다면책을 마련하기 책을 마

/지역적/국가적 환경제도를 검국제적/지역

토하고 강화 해야 한다. 전지구적인 협

약이행 약속이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많은 관리 방안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

루기에는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실행되

지 않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 더 정부와 산업간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협력에는 개별 사안이나 지리적 특

성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행동 변화와 업계 개혁, 

공공-민간 제휴, 청정 기술 이전에 대한 장려금, 공공 프로그램

과 과학 조사에 대한 산업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시

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영양염 오염과 같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지구적 법률적/제도

적/재정적 체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 경제의 정의를 통해 환경 파괴가 지

닌 외면적 성질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닌

내화한다면, 이런 정책은 육상에서처럼 녹화한다면

색 경제에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본 단중요한

원에서는 기존 및 미래의 문제를 녹색 경제과 제도적 발전을 모제과 제

두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소개지 방안

한다. 각각의 근거와 목표를 중심으로 열 가지 방안을 간단히 소단히 소

개한다. 이들 제안에 대한 국제 해양사회간의 폭넓은 합의가 있

은 후, 리오+20 이후에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관심을 모

아야 할 것이다.

5.1  청록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

청록색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행동적, 제도적 변화

가 모두 병행되어야 한다. 아래의 목표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 요약해 놓았다. 본 단원에서 제안한 각각의 제안은 매트릭스

상에서 해당 목표와 비교되어 있다: 그 목적은 각각의 제안이 스

펙트럼을 통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

고, 미래 전환의 속성이 상호 연결에 있다는 것을 재 강조하는

데 있다.

세계강국은 해양 생태계의 건강과 상

태, 연안 지역 사회의 복지를 현장에

서 해결 증진토록 하기 위해 필요한 높

은 차원의 정치적 지원을 하고, 지식

과 재원을 가동하며 해야 할 바를 실

행하는 등 – 해양, 연안, 도서 지역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협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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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

지/복원한다.

• 해양 산성화를 줄이고 적응하는 활동을 실행한다.

• 생명이 넘치는 해양과 연안 서식지를 더욱 보호, 복원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 전지구적 청

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 수생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강

화한다

 목표 2

 참여를 통한 지방 차원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

여 빈곤을 구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문과 인간 생활을 증진

할 수 있는 녹색 경제 개념을 지원한다.

•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회 건설: 주요 취약성 문제

해결

• 녹색 경제 하에서 책임 있는 수산과 양식을 위한 노력을 증

진한다.

• 영양염의 효율과 회복을 위한 정책, 규정, 경제적 제도를

통해 영양염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해양 산소결핍을 줄

인다.

목표 3

 공해(公海)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적/법

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해양에 대한 역량을 가진 UN기

구의 제도적 틀, 임무, 조정을 강화한다.

•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들고 실행한다

• 지역 해양 관리 기구를 재편한다.

• 해양 문제에 대한 UN 체제의 조정, 통일성, 효율성을 강

화한다

목표 4

 지식을 증진하고,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해양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편으로써, 해양

연구, 감시와 평가, 기술 및 역량 이전을 지원한다.

• 지속적인 관측, 감시, 해양 조사,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단

계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인적 역량을 키운다. 

 

바바바다바바다바다바다바바바다바다다다다바다바바바다바다다다다바바다바다다다다다다바다다다다다다바다바다바다바다다바다다바다바다바다다바다다바다바바바다바다바바바바바다바다다다다바다바바바바바바바바바다바바바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와 해안해안해안해안안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안안안해해해안해해안해안안안안안안안해안안안해안해안안해안해해해안해안안해안안해안해안해해안안안안해해해안해안해안안안해해해안해안해해안해안안안안안안안안해해해안안안해해해안해안안해안안안안안해 의의 지의의의의 지지지지지의 지의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의 지지지지지지지지의의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의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속가능속속속속속속속가능가능가속속속속속속가가능가가가가가능가능가능속속속속가가가속속가속속속속가가가능속가속속가속속속가속속속속속가속속속속속속속속속 성성을성을을성을을성을을성성성성성성성성을성을성을을성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을을성을을을을을을성성성을을을을을성성을을을을성을을을성성성을을을을을성성성을을을을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성을을을을을 성성성성성성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성성성을을을성성성을을을을을을 위위위위위한 한위한한한 위한 한위위위위위위위위한 위위위위위한위위위위위한위위위위위위위위위한위한 한 위위위한한 한위위위한한한위한 위위위위위위한한위위위위위위위위한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위한위위위위위위위위 청사청사청사청사청청사사사진사진청사진사진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진청사청사청청청청청사사사사사청사진청사진청사청청사청사사사진청청청사사사사사청사진청청청사청청청사사진청청사사사진사사진사사사사사청사사사사사청사사       2929292929229



30      바다와 해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

목표 1

해양 생태계
에 대한 스트레
스 요인을 줄이
고 해양 생태계
의 구조와 기능
을 유지/복원
한다.

목표 2

청록색 경제를 
지원한다.

목표 3

효율적인 해양 관
리를 위한 정책, 
법률, 제도적 개혁
을 추진한다.

목표 4

효과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정
책, 법률, 제도적 개혁을 추진
한다. 지식을 증진하고 대두되
는 문제를 해결하며 해양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
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써  
해양연구, 감시와 평가, 기술 
및 역량 이전을 지원한다.

1.a 해양 산성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
는 긴급 행동을 실행한다.

1.b 생명이 넘치는 해양과 연안 서식지를 더욱 
보호, 복원하기 위한 전지구적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서식지 보호를 통해 직접
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
지구적 청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1.c 수생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강화한다.

2.a 소도서 개발도상국에 녹색 사회 건설: 주요
취약성 문제 해결

2.b 녹색 경제하에서 책임 있는 수산과 양식을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2.c 영양염의 효율과 회복을 위한 정책, 규정,
경제적 제도를 통해 영양염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해양 산소 결핍을 줄인다.

3.a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
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들
고 실행한다.

3.b 지역 해양 관리 기구를 재편한다.

3.c 해양 문제에 대한 UN 체계의 조정, 통일
성, 효율성을 강화한다.

4.a 지속적인 관측, 감시, 해양 조사, 국제 협
약 이행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위한 제도
적, 인적 역량을 키운다.

목표와 제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트릭스

일차 목표 이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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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산성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긴급 행동을 실행한다.

현재 인간 활동으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6% 이상이 해양에 흡수되어 해양의 산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산성 증가는

생물체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탄산칼슘을 고정하는 플랑크톤과 조개류의 탄산 이온의 농도/가용도가 크게 저하되는 것

이 제일 심각한 영향이다. 일단 어떤 생물이 pH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껍질에 탄산칼슘을 더 이상 고정할 수 없어 지역적으로 멸종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식물성 및 동물성 플랑크톤, 일부 연체동물 등 탄산칼슘을 고정하는 생물들은 전체 생태계의 산

성화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예고하면서 모든 종류 생태계의 해양먹이사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연체동물의 해양 양식도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이런 ‘별도의 CO
2
 문제’는 지난 십 년 사이에 새로이 대두된 것이며 바다 생태계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

고 해양 생태계가 복원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임계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연구에 첨가하여, 산성화 영향을 줄이고 줄일 수 있는 활동도 펼쳐야 한다. 이런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과

학계와 정책입안자의 즉각적이며 협력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이 의제는 2008 모나코 선언에서 다루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

이 제안이 현재는 해양 산성화 문제만 다루고 있지만, 해저 지층에 탄소를 저장하는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다.

1. 의사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영향을 포함하여 전세계/지역/국가적 차원에서 그 영향을 예측하도록 해양 산성화 위험

평가에 대한 전지구적 학제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과학자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성화가 되기 쉬운 특정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임계점을 찾아낸다.

2.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의 열복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해양의 화학작용과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

다. 위에서 언급한 임계점 분석의 결과는 저탄소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GHG 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목표와 일정

을 수립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3.  해양 산성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고 역량을 키운다

과학자, 정책입안자, 산업계간 합의를 통해, 해양 산성화와 산성화의 영향 반전에 대한 모나코 선언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해양

이 산성화 임계점에 접근하거나 도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긴급 행동의 채택을 위해 고위급 협약을 체결한다.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복원한다.

제안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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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넘치는 해양과 연안 서식지를 더욱  보호, 복원하기 위한 전지구적 지구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서식지 보호

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전세계 청색 탄소 시장을 개발한다.

수산업을 위한 번식지와 양식장을 포함해서 생명이 넘치는 연안 서식지는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청색 탄소 생산 기

회를 제공하며, 생태 관광처럼 인간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국가나 공해(公海) 에서 이와 같이 널리 인

식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미비하다. 해양 환경이 제공하는 생태계 기능은 현재 많은 연안국가들의 경제를 이끌고 있을 뿐 아

니라 식량안보와 빈곤 구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식지 재건이나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일단 보존 방안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일부 사례를 들자면, 새로운 MPA나 해양 관리 지역

을 설정한다든지,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한 중요한 가치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용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

의 투자,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폐지나 추가, 그 밖의 경제적 도구(공해세, 생태계

기능에 대한 부담금 등), 연구/방안/역량 구축의 신설 및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방법과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 경

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규제체제를 지향하는 산업계의 재 구매(buy-in)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제

일 중요하기는 하나, 서식지가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연안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 책임은 

궁극적으로 회원국 차원의 실행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경제적 장려금 제도는 생명이 넘치는 연안과 해양 서식지의 보호를 증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녹색 경제 하에서 추진될 수 있다.

1. 명확한 일정표와 실행계획이 포함된 국가 연안 서식지 보호와 복원 목표를 수립하고, 재정적인 지속가능 지원체제의 수립, 중

요 서식지의 경제적 가치(시장과 비시장 가치) 창출, 연구 장려, 생태관광과 소규모 어업 등 더 많은 지속가능한 이용 방식으로

의 전환에 따른 장려금 지급 등을 포함하여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도구들을 인식, 개발함으로써 녹색경제를 촉진한다.

2. 더 많은 지속가능한 방법, 감시와 보고의 시행, 훈련을 통한 능력 확충 등 부속된 육지/해양의 이용 변화을 위한 도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국가적 제도를 개선한다.

3.  청색 탄소에 대한 전지구적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a. 청색 탄소 감시와 인증에 대한 합의된 기준

      b. 청색림 생태계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창출 방법

4. 해양과 연안 탄소 침전물을 보호하기 위한 청색 탄소 시장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국제탄소 시장과 협력하고, 청색 탄

소의 개념을 가지고 서식지 보호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5. 전지구 청색 탄소 기금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거래 가능한 탄소 시장으로서 해양과 연안 서식지에 대한 전세계적 인식을 창출

한다.

6. 국제 기후 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탄소 포획과 효과적 저장을 위해 미래에 탄소 부가점을 이용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전세계에서 보호되고 있는 연안 서식지의 수와 유형을 늘린다. 생태관광, 소규모 어업 및 지속 가능한 양식 방법, 그 밖의 서식지 시

장 가치와 같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되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녹색경제를 향해 나아간다. 민

간부문/산업계와 제휴하여 보조금과 다른 장려금 지급(하거나 필요하면 폐지)하고 제도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기존 방식에 변화를 주

기 위한 제도적 역량과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청색 탄소 시장을 통해 더 많은 서식지를 보호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청

록색 경제전망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복원한다.

제안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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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 침입종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강화한다.

수생 침입종의 영향이 다양해지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해양과 연안 관리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

미이다. 침입종은 생물다양성, 해양과 3차 산업(수산업, 수력발전, 관광 등),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산업의 황폐화, 연

안 산업과 기반시설 파괴, 쾌적한 생활 방해를 비롯하여 침입 수생종이 전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천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대한 계획된 대응 비용은 4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서식지 유실이나 오염 및 어류 남획과 같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다른 주요 요인과 달리 일단 수생종의 침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되돌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1992 리

오 회의 이후로 IMO가 선박의 밸러스트 수와 퇴적물에 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동 협약이 강제력을 갖

고 완전히 실행될 때 까지는 침입종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다. 해양 생물침입율은 9주 당 한 단위가 침입할 정도의 속도로 높게 보고

되고 있으며, 전세계 232개 해양 생태 지역 중 80% 이상에서 침입종이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럽 얼룩말 홍합(European 

Zebra Mussel)의 북미 오대호의 침입, 아마존 전체적을 위협하고 있는 아시아 골든홍합(Golden Mussel)의 아르헨티나, 브라

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내륙 수로의 침입, 흑해와 카스피 해의 빗 해파리(Comb Jelly Fish) 침입은 생물 종이 밸러스트수와 선

체를 따라 이동해 타 지역으로 침입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협약이 강제력을 갖게 되면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완전히 새

로운 밸러스트 해수처리 산업이 활성화 것이다.

이들 침입종의 경제적, 생태학적 영향은 수생 침입종의 막대한 피해 영향을 보여주는 대한 두드러진 연구사례의 일부분에 지나지않

는다. 전세계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시의 적절하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과 법적 체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침입종의 영향은 시간이 지

날수록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통한 종 침입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전지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회원국들이 올바른 체제하에서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생 침입을 일으키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인 선체 부착을 통한 침입에 대한 유사한 대응 방안과, 원치 않는 생물종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또 다른 방법을 통제할 수 있는 제제 조치가 바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양식(여가용 낚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래 종

이 침입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유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틸라피아와 현재 남반구에 널리 확산되어 있는 살모니드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두 경우는 모두 식량안보와 생계면에서는 이들 종의 어획과 양식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FAO는 

양식업에 외래 종을 올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지침 개발에 주력하여 왔는데, 이들 내용은 규약 제 9조와 세부 지침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조화롭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생 침입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인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런 집중적인 노력과 지속적이며 조정된 대처 방안이 없다면, 리오 1992 이후 성취된 중요한 진전들은 의미가 퇴색될 것이며,

지금까지 세계의 해양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를 다루면서 이룩한 국제적인 편익과 원동력도 힘을 잃게 될 것이다.

1.  밸러스트 수와 침전물 관리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노력을 가속화한다.

2.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토대로 선체 부착에 대한 자발적 지침을 실현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IMO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더욱 

효과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3. 종과 경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위험 평가와 관리를 통하지 않고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특정 지역

에 잠재적인 침입종이 이동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4.  산업계와 협력하여 제제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한다.

5.  침입종의 이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장 도구를 개발하고 이용을 장려한다

6.  수생 침입종에 대한 과학적 지식 수준을 증진하고 그 이용을 높이고 널리 유포한다

7.  밸러스트 수 협약이 의무화될 때를 대비하여 밸러스트 수 처리 기술 혁신을 계속한다.

기술 혁신, 조정된 전지구적인 감시, 강제시행, 역량강화를 포함한 효과적인 국제적/지역적/국가적 대응방안을 통해 신규 침입종의 

유입을 줄이거나 막고 기존 침입 종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

해양 자원과 생태계를 공평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복원한다.

제안 1.c



바다와 해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사진      35

참여를 통한 지방 차원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빈곤을 구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문과 인간 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녹색 경제 개념을 지원한다.

소도서 개발도상국(SIDS) 에 녹색 사회 건설: 주요 취약성 문제 해결

SIDS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해양 환경과 그 자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2010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리셔스 5개년 전략 검토에서 강조했듯이, 지난 수십 년 간의 발전에도 점점 취약성이 커져 가고 있

다. SIDS는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 지리적 고립, 작은 크기, 세계 금융 및 기타 위기 노출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SIDS가 이런 취약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해양과 연안을 계획, 관리하기 위한 상호 연계된 방안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

록 인적자원, 기술, 금융 자원이 필요하다. SIDS는 PrepCom II에서도 재차 확인했듯이, 녹색 경제가 곧 청색 경제가 되는 곳이다. 

결국 거의 모든 SIDS가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양, 연안, 수산업 관련 사안들이 주요 현안사항이다.

SIDS는 리오+20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과 자원 보호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방안으로는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을

포함하여 남획 축소, MPA 구축, 지역 연안 관리 활동 증진 및 지원, 하수처리 개선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연안 관리에 대한 SIDS

의 독특한 방식을 공유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SIDS-SIDS 간 제휴를 통해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예, 태평양의 지역관리 해

양수역(Pacific Locally Managed Marine Areas, LMMA) 네트워크, 연안 환경에 대한 지역적, 전통적 지식과 문화적 관리 방

법을 인식하고 전파, UNESCO Sandwatch 프로그램에서 실행한 과학적 연안 모니터링, 관리, 의사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 참여).

어업, 관광, 재생 해양 에너지, 쓰레기 관리와 같이 SIDS 경제에 특히 중요한 경제적 부문과 관련된 기회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전적으로 SIDS의 관점에서 적합하고 유용한 방안을 파악하고 강제하는데 기회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SIDS 가 녹색 사회로 진입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해양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빈곤 구제, 식량안보, 장기적인 편익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SIDS가 녹색 사회에 편입, 보강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해양, 연안, 어업 관리에 대한 SIDS만의 독

특한 방안을 이해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SIDS의 녹색 사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요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비롯해 어업, 관광, 물, 에너지, 폐기물 관리 부문에서 SIDS가 직면한 중요한 취약성, 문제점, 기회를 분석한다.

2.  자체적으로 제도와 실천 방안들을 인식하고 수립하는 강화된 ICZM 와 SIDS의 생태계 기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 구축, 기

술 이전, 지역간 SIDS-SIDS 교환을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3.  전지구적 DB, 국가 자료 관리 시스템에 대한 SIDS의 접근을 허용하고 강화하며, SIDS 간 기술 이전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관측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기술을 증진한다. 

4.  공공-민간 제휴를 포함해 SIDS의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파악, 개발한다

한정된 천연자원을 비롯한 SIDS의 독특한 취약성을 다루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빈곤 구제, 기후 변화 적응, 환경 관리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이 작업은 지역적, 전통적 지식과 함께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한 지식

이 녹색 사회 건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규명해 나갈 것이다. 특히 SIDS의 환경 파괴를 줄이고 해결하는 것과, 지역적 해안

과 연안 관리, 쓰레기 감소, 물 공급과 위생관리, 수산업, 해양 기반 재생 에너지 생산과 같은 적정 기술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

는 데에 우선 순위를 둔다.

제안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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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경제 하에서 책임 있는 수산과 양식을 위한 노력을 증진한다.

2009년 어획과 양식 생산량은 약 1억 4천 5백만 톤으로, 이 중 해양 어획 생산량은 7,860만 톤에 달한다. 전세계 수산 생산량 중 1억 

1800만 톤이 인간의 소비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 약 42억 명이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보다 15% 많은 양을 섭취하였다. 이 분야

는 4,500만 명의 정규 및 비정규 수산업/양식업 종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최소 12%는 여성이다. 이차 활동을 포함

한다면 수산업계에는 전체 약 1억 8천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 약 5억 4천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식량안보와 빈곤 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이 두 분야는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체 산출량 중 39%가 국제 교역물에 포함됐

다(거의 1천억 불 규모). 국제 거래되는 수산물 중 약 50%가 개발도상국 산이다. 

현재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인구는 약 10억 명 정도이며 2050년이 되면 이 인구가 9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수산과 양식으로 식량안보와 영양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미래의 어획을 위협하

며 폭 넓게 퍼져있는 어획 남획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동시에, 생태적 방법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양식을 통해 수산 생산량을 늘릴 필요

가 있다. 이 제안은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약과 그 관련 도구 및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모든 차원에서 책임 있는 

어업 관리와 양식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안은 또한 고갈된 어족을 최대의 지속가능한 수준까

지 복원하고, 양식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국가 수역 내외 지역을 포함하여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해양 지역의 생산성과 생물다

양성을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1. 수산과 양식이 식량안보와 영양 및 경제 발전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편익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고 높인다. 관련 문제가 

전지구적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국제적 정책과 행동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다른 분야

와 정책과 의사결정자들을 연결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방법과 보존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는 책임 있는 어업 관리와 양

식 개발의 장점을 발전시킨다.

2. 지속가능하고 형평을 증진하며 기후변화와 다른 외부적 요인에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수산과 양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태적 어

업접근(EAF)과 생태적 양식 접근(EAA)을 적용한 FAO 규약과 부속 네 가지 국제실천계획(International Plans of Action)27

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3.  공급망을 통해 수생 및 대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수산과 양식 식품생산 체계와 전략

을 증진한다. 이들 방안에는 GHG 경감 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저 영향 고효율 어획 기술, 자원관리 교육 등이 포함된다.

4.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이, 친빈민, 인권, 생태계 기반 체제하에서, 좀더 통합된 부문으로 국가 개발 정책에 편입되고 식량안보와

빈곤 구제에 대한 기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자발적 지침을 공동 개발, 실행한다.

5.  FAO 수산양식 인증 가이드라인이 내포하고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과 생태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산양식 개발 전략을 촉구하

며(농장, 지방, 지역, 세계의) 각 규모에 적합한 효과적인 관리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6.  어획 후 손실을 줄이는 기술과 실천 방안의 개발, 저 부가가치 어종과 부수 어획물의 이용 개선을 통해 수산과 양식 생산품의 가치를

최적화한다. 이런 방법을 가치사슬을 통해 이들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수산과 양식 분야의 역량을 증진한다.

이들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 새천년 개발목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WSSD) 실행계획, 기타 협정과 선언문에 언급된 바

와 같이, 어업과 양식 및 해양 자원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관해 기 합의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전세계/지역/국가 기관의 노력과 

자원이 증대된다. 2012년 리오 정상선언, 2013년까지 FAO, UNGA, 지역 수산업기구를 통해 이를 실행한다.

27. 국제실천계획(International Plans of Action): i) 연승 어업 중 바닷새 포획 경감; ii) 상어 보존과 관리, iii) 어획량 관리, iv) 불법•규제권밖•미신고(IUU) 어획 금지, 저지, 근절

참여를 통한 지방 차원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빈곤을 구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문과 인간 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녹색 경제 개념을 지원한다.

제안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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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한 지방 차원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여 빈곤을 구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부문과 인간 생활을 증진할 수 있는 녹색 경제 개념을 지원한다.

제안 2.c
영양 영의 효율과 회수를 위한 정책, 규정, 경제 제도를 통해 영양염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고 해양 산소결핍을 줄인다.

인류는 탄소 이상으로 전지구적 질소 순환을 교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9 Nature Report인 “인류를 위한 안전한 운용공간안전한 운

(A Safe Operating Space for Humanity)”에서는 환경 속의 과다한 질소는 9가지 ‘지구의 경계’를 넘어선 3가지 중 하나에 들나에 들

어간다고 하였다. 1900년대 초 “Haber-Bosch” 공정을 발명한 이래로 1950년대 인류가 대기 중의 질소 기체를 암모니아와 질산

염 같은 ‘반응성’ 형태로 바꿔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증가되기 시작한 질소량은 현재는 1억 mt/year 수준에 이르고 있

다. 물론 농업용 산업 비료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녹색 혁명’을 통해 전세계 인구의 먹거리 문제가 해소될 수는 있었

다. 그러나 지난 50 년간 반응성 질소가 대량 생산되면서 질소의 양이 거의 세 배 정도 증가하여 – 농업 유출수(비료~45%, 퇴비

~45%) 와 하수(~10%) – 연안과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질소(및 인)는 해양 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이긴 하지

만 그 양이 과다하면 부패한 플랑크톤이 거의 모든 산소를 소모하는 죽음구역이 형성되어 연안 생태계나 여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수십 년 간 이런 저산소 구역이 흑해, 발트해, 멕시코의 걸프만 등 세계 곳곳의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세기 말 현대식 하수

집수장과 처리 시설이 건설되면서 빠르게 확산되는 수인성 질환 발병률이 줄어드는 등 인류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긴 하지만, 과

밀한 도시 환경이나 전세계 하수 중 상당 부분이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농업 유출수에서

나오는 영양염(비료와 퇴비 등) 부하까지 결합하여 해안 저 산소지대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 유럽에서만 그 경제적 피해가 매년 천억 불

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인류(특히 산업화된 지역이 해당하지만 이제는 중진국까지 확산되고 있음)가 공기 중의 질소를 비료

로 바꿔 농경지에 뿌리고(대부분은 강과 하류 해안 지대로 흘러감), 인간과 가축을 위해 작물을 키우고 수확해, 식량을 소비하고 배설

한 후, 하수처리 계통과정에서 모으고 있으나 이중 상당량은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안 지역으로 배출되는 ‘일차적’ 영양염 관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해양 산소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인간과 가축의 ‘배설물’ 속의 영양염을 회수하여 

비료나 다른 용도로 재 사용하는 순환적 영양염 관리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례 없던 전세계 식량안보의 영향으로 이르

면 이번 세기에 인 보유량이 바닥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그 시기가 빠르건 아니면 다소 늦춰지건 간에, 장기적으로 식량 안

보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배설물에서 인을 수거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 적절한 법, 규정, 경제 제도의 확대 적용을 통해, 적절한 일정 배분 하에, 일차적이던 영양염 경제를 순환적 방식으로 획기적으

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과 규제 제도에는 하수의 영양염 제거(및 회수한 영양염을 농업에 재사용), 농업의 영양염 의

무관리 계획, 퇴비 규정 개선 등 좀 더 엄격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제도로는 비료와 농경 및 하수 배출 시에 세금

을 부과하거나, 영양염 배출이나 비료 생산에 거래시장을 도입하거나, 영양염 복구나 재활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등의 방법을 사

용할 수 있다.

2. 농업, 하수처리, 비료 산업에 비료 사용 효율을 높이고 인간과 가축의 배설물에서 영양염을 대량으로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시

급하다는 제도적, 시장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농업, 비료, 하수처리 산업 간에 새로운 사업 제휴 관계를 구축한다

3. 비료 관리, 이용 효율, 인간과 가축 배설물의 영양염 회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꾀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한다

4. 배설물로부터의 영양염 회수와 비료 ‘재제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제휴하고 혁신을 이룬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s)를 시행하는 국가의 비료 회사는 에너지 집약적 Haber-Bosch 생산 방식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현격하게 줄이는 방

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권리를 판매할 수도 있다.

회수한 질소(및 인)로 생산한 비료의 양이 점증하면서, 비료 원료물질의 다양성을 얻게 됨으로써 비료 가격과 불안정성이 완화되고 세

계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시장과 규제를 통해 제조된 비료와 재활용 비료의 농업 이용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시장과 규

제 장치는 영양염 회수 기술과 공급망의 개발과 보급, 새로운 업종과 일자리의 대량 창출, 녹색 경제 개념의 일관성 지속을 구현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 연안 지역으로 유입되는 질소와 인의 부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여 연안의 저산소지대가 줄어들고 이와 연관

된 생태계와 생계가 복원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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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海)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적 / 법적 /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해양에 대한 역량을 가진 UN기구의 제도적 틀, 위임, 조정을 강화한다.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틀을 만들고 실행한다. 

국가 관할권 이원의 서식지와 생물다양성(BBNJ)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술적 변화와 심해 채광, ABNJ의 집약적 어획 활

동, 생물유전자, 심해 오일과 가스 시추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부각되면서 과거에는 위험이 없었던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영역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는 큰 가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 관리 미비는 ABNJ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

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제도를 실행하고 유엔 해양법 협약 하에 다자간 합의를 이루는 등의 방법

을 포함하여, 부족한 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ABNJ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제도들

이 이런 문제들을 잘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기존의 국제 기구 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해양 

ABNJ에 보호 구역을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었던 법적 제도가 안고 있는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점환점이 되어야 한다.

1. 유엔 해양법 협약 하에서 기존제도의 실행과 다자간 합의를 체결하는 방법들을 포함하여 미진한 부분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발의한다. 집행 가능한 협약을 포함한 이런 절차는 ABNJ에서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문제를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전체적으로는 이익 공유 문제가 있는 해양 유전자원 문제, 해양보호지역, 환경

영향 평가, 능력 배양, 해양 기술 이전 문제를 포함한다.

2. 해양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나고야 결정(생물다양성협약 당사자간 회의: CBD COP 10) 실행을 포함한 BBNJ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위한 목표와 과정에 합의한다.

3. 해양 환경에 관한 관련 정부간 기구의 협력과 조정의 개선, 기존제도의 실행 개선, 이를 선도할 UN기구의 지정 필요성 검토 등을

강조하는 제도적 실천 방안을 수립한다.

ABNJ의 보호를 선도 할 수 있는 ABNJ의 해양 생물다양성과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하는 예방적

원칙과 생태적 방안을 근간으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ABNJ관리 체제를 전지구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한다. 

제안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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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海)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적/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해양에 대한 역량을 가진 UN기구의 제도적 틀, 위임, 조정을 강화한다.

지역 해양 관리 기구를 재편한다. 

해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자이고, 지역적인 관리 틀이 있어야 한다. 많은 지역 해양 기구가 이를 위해 존재하며 분야별

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어떤 기구는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었고, 한편으로 다른 분야의 여러 지역 기구 간의 조정과 협력, 

또는 개별 기관의 노력을 통해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ABNJ를 다루고 있는 지역 관리 기구에게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 기존의 제

도적 구조가 미래의 마주 칠 문제에 대비할 준비되어 있는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 해양 기구는 해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협약의 조정과 실행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 협력을 통해 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운용능력과 융통성은 적절한 임무와 효과적인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국제 협약과 요구를 조정/통합/실행하기 위한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 조직은 새로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운 기구는 개혁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임무나 운영능력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해양 관리 제도를 신속히 재편한다.

1. 생태계 기반 방식에 의해 해양 환경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지역 해양 기구 간 조

정과 협력을 증진하고 개별 기구를 강화한다.

2.  분야 별 임무를 지닌 지역 기구는 광역 생태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다른 지역 해양 기구와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3.  지역 수산관리기구와 조정(RFMO/A) 간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개선된 실천방안’을 실행한다.

4. 벵귈라 해류와 기니어 해류 LME와 같은 지역의 GEF LME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 사례와 같이, 필요할 경우 광역 생태계를 담당

하는 해양 관리 기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양한 사안을 포괄하는 더욱 강력한 지역차원의 제도적 역량을 증진함으로서 국제 및 국가 기구 간

의 공백을 메우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태계기반 방식으로 전지구/지역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틀을 제공 한다. 여러 사안에 대해 더

욱 강력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협력과 조정을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전지구/지역적 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제안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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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문제에 대한 UN 틀의 조정, 효율성을 강화한다. 

해양과 연안 문제에 대한 기존 UN기구간 공동 도구인 UN-Oceans는, 필요 시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특히 유엔 체제 하에서 해양과 연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기관간 공동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2003 년 유엔 고위급 사업위원회에서 설립되었다. UN-Oceans는 공동 활동을 조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네트워크를 운

영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JPOI와 ICP가 권고한 프로그램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복잡하고 다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국적

인 관리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해양 문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볼 때, UN기관 간에 대화와 조정 및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

고 가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하면, 모든 수준에서 현안 및 예상되는 사안을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절차로 

처리하게 되어 유엔 체계가 주는 성과와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든 UN기관 간의 협력

과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UNCLOS는 해양의 서로 다른 이용에 대해 건전하고 효과적인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통합된 법률 틀을 제공하고 있다. 2003년 이래 

UN-Oceans의 회원을 비롯해 지난 30년 간의 UN전문 기구와 프로그램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규정을 감시

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국가와 국제적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튼튼하지 못하다. 대개 의무와 책임이 분야 별로 분리

되어 있어 통합된 정책을 만들거나 여러 분야에 걸친 사안을 처리할 여력이 없다.

환경 파괴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위한 제도적 취약성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UN-Oceans

를 포함하여) 해양에 대한 국제적 환경 관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 이미 합의된 사항 이행

• 강력하며 접근 가능한 과학 기반과 정책 연계 창출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지구적 기관들의 발언권 강화

• 유엔 체계 하에서 효과, 효율, 통일성 추구

• 충분하며 안정적인 기금 확보

• 국가 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응적이며 통일적인 방안 마련

1. UN-Oceans의 구조, 기능, 성과를 검토하고, 해양과 연안 문제에 대해 더 효율적, 다분야, 고위레벨 그리고 투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다. 

2. 해양보호위원회, 기구간 토론장(HIV/AIDS에 관한 유엔공동 프로그램 – UNAIDS 등), 사무총장 산하 고위급 회의 등 다양한 

옵션과 모델이 이런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3.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CSD)의 사업계획에 해양 문제가 정규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UNICPOLOS와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 

간의 기관간 관계를 검토 강화한다.

4. 효과적인 ‘유엔 전지구적 보고 및 평가를 위한 정규 절차’(UN Regular Process on Global Reporting and Assess-

ment)가 기 수립된 조정 절차를 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UNICPOLOS와 UN 조정 장치(UN-Oceans) 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공급한다.한

6.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유엔 절차를 통해 해양 중재 활동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증진한다.

7. UN 기관(UNDP, UNEP, UNIDO, IOC/ UNESCO, FAO) 간 LME 사업 조정을 강화한다. 이런 활동에는 2020년까지 해

양 상품과 서비스 평가 및 관리를 위한 LME 사업에 추가로 30억 불이 필요할 것이다.

UN-Oceans의 기능이 강화되면 기구간 조정, 통일성, 비용 효율을 개선할 수 있고, 유엔 체계 간에 보다 전략적으로 해양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며, 해양 문제를 다루는 모든 참여기관 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 프로그램을 증진할 수 있다.

공해(公海)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해양 관리를 위한 정책적/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해양에 대한 역량을 가진 UN기구의 제도적 틀, 위임, 조정을 강화한다.

제안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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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증진하고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며,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방편으로써 

해양조사, 감시와 평가, 기술 및 역량 이전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관측, 감시, 해양 조사,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단계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인적 역량을 키운다.

해양과 연안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의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와 관측 포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실행을 위해

서는 국가/지역/국제적 규모의 강력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이행은(생태계를 형성하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자연계 현상과 관련된 인적 체계(제도, 실행 효과,

사회 경제적 정보)등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현상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 해양도 다르지 않

다. 이점은 해양에 대한 국제적 보고와 평가를 요구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관측과 감시, 인간의 해양에 대한 영향, 여러 차원의 관리지배

에 의존하게 될 UNGA와 WSSD에 의해 인지되었다. 2005년 UNGA는 이런 제도의 시발점으로 ‘평가들의 평가’(assessment of as-

sessments) 라고 불리는 정규 절차(Regular Process)를 출범시켰다. 정규절차는 시작 단계를 마치고 첫 번째 사이클에 진입하였다

(2010-2014). UN회원국이 2002년 작성된 협약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정규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2014년에 계획된 전지구적

평가결과를 제출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가 적기에 해양을 검토하고, 이후 다음 5개년 계획에 돌입할 것이다.

관리 옵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경우(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학적 증거가 늘어나면 실천방

안이 바뀔 수도 있는) 예방적 방안과 적응적 관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감시와 평가가 중요하다. 비록 과학적 감시와 연구는 선진국

이 앞서지만, 개발도상국과 국제적 수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는 아직도 조사할 곳이 많이 남아 있

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010년 해양과 해양법에 대한 유엔 비공식협의체 회의와 같이 여러 국제회의에서 우선적으로 계속 강조된 바 있는 역량개발은 개발도상국

과 SIDS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국가 차원의 과학 감시 체계가 약하다는 점 이외에도, 국제 사회에는 전지구 차원의 환경 프로그

램의 집행을 감시, 보고하고, 리오와 JPOI에서 제안된 목표와 제도를 책임질 단일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전세계/지역/국

가적 차원에서 해양과 연안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 다양한 의사결정 및 규제 틀속에서 부각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핵심 기구인 UN정규기구를 통해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과학-정책적 장치를 강화한다.

2. 국가 및 범정부 간 활동을 강화하여, 기후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전세계 해양에 대한 평가요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GOOS를 준비 추

진한다.

3.  정규절차가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관을 참여시킨다.

4. 해양 관리, 통제, 해양과학연구, 관측 부문의 역량 개발 수요를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평가하고, 회원국, 후원자, UN 기관, 국제금

융기구,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이런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5. 기후 변화와 해양 산성화를 포함한 환경 요소와 추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방법을 개발할 수 있

도록 한다.

6. 프로그램이나 목표, 제도적 평가목적을 위해 해양과 연안 지역에 대한 국가/지역/국제적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책임을 맡는 국제

부서를 지정한다.

7.  국제 프로그램과 목표가 성공을 거두면 그 결과를 보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합의된 명백한 결과물을 발간한다.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한 증진된 지식과 의사결정을 위한 더욱 확고한 과학적 기반은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게 하고 예방적 방

안과 적응적 관리 방식을 효과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단일 기구에 의해 수행된 평가 절차에 대한 승인된 평가 틀과 지표는 해양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약을 이행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감시와 평가 책임을 맡고 있는 단일 기구가 연안 사회의 사

회적, 경제적 복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게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중심 축 모두 균형을 이

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안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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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 목록

ABNJ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국가 관할권 이원 해역)

ALDFG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s(포기, 유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유기된 어구)

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국가 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

CBD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생물다양성협약 당사자 회의)

COFI Committee on Fisheries(수산 위원회)

CoML Census of Marine Life(해양생물종조사)

CSD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발전위원회)

EEZ Exclusive Economic Zone(배타적 경제수역)

ESSP Earth System Science Partnership(지구시스템과학협력체)

ETS Emissions Trading System(배출 거래 체계)

EU European Union(유럽 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식량농업기구)

GDP Gross Domestic Product(국내 총생산)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지구환경기금)

GHG Greenhouse Gas(온실가스)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지리정보시스템)

GOOS 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전지구해양관측시스템)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

ICM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통합연안역관리)

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국제과학위원회)

IGBP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국제지구권-생물권 계획)

IHDP  International Human Dimensions Programme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전지구 환경변화에 관

한 국제 인적차원 프로그램)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국제해사기구)

IOC/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정부간 해양학 위원회/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OA-IUU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불법•미신고•규제권밖 어획에 관한 금지, 저지,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지침)

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국제해저기구)

ITCP Integrated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me(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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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불법•규제권밖•미신고 어획)

JPOI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LBS/A Land Based Sources and Activities(육상기인원과 활동)

LME Large Marine Ecosystem(광역해양생태계)

LMMA Locally Managed Marine Areas(지역관리해양수역)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선박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협약)

MPA Marine Protected Area(해양보호구역)

OSPAR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북동대서양 해양

환경보호 협약)

PEMSEA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동아시아 환경관리 협력체)

PSSA Particularly Sensitive Seas Areas(특별 민감해역)

RFMO/A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Arrangements(지역 수산관리기구와 협정)

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소도서 개발도상국)

UN United Nations(유엔, 국제연합)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에이즈에 관한 공동유엔 계획)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유엔 해양법협약)

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유엔 지속가능발전 회의)

UNICPOLOS  United Nations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the Law of the Sea(해양법에 관한 유엔 비공식협의 

과정)

UN-DESA 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유엔 경제사회문제국)

UN-DOALOS United Nations Division of Ocean Affairs and the Law of the Sea(유엔 해양 및 해양법국)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유엔개발계획)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유엔기후변화협약)

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유엔어족보존협정)

UNGA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유엔총회)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유엔산업개발기구)

UN-REDD  United Nations collaborative initiative on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남벌과 삼림 파괴로 배출을 경감하기 위한 유엔 공동 발의 안)

WCRP World Climate Research Programme(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세계보건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세계기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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