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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반달가슴곰은 야생 상태로 방치할 경우 몇 년 이내 

절멸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종복

원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연해주와 북한에서 들어와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이 이용하는 서식지 중에서 특히 겨울철 

동면장소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반달가슴곰의 동면장소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서식지 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존에 시행되어 온 반달가슴곰 동면장소 특성 연구를 장기

적으로 지속해나감으로써 생태적으로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2004년 10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 26개체 중 21개체(수컷 9개체, 암컷 13개체)가 이용

한 동면굴 37개 지점을 파악하여, 해당 동면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를 통해 동면굴의 유형 

및 특성, 동면장소의 서식환경요인(사면방향, 해발고도, 경
사도)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동면굴 유형 및 특성

반달가슴곰은 바위굴(rock cave), 나무굴(tree den), 탱이

(ground nest), 토굴(ground den) 등 4가지 형태의 보금자리

를 만들어 동면을 하였다(Li et al. 1994). 총 37개의 동면굴 

중 반달가슴곰 암․수별로 이용한 동면굴 유형은 다음과 같

다. 암컷 반달가슴곰은 바위굴 54.5%(n=12), 나무굴 

31.8%(n=7), 탱이 9%(n=2), 토굴 4.5%(n=1)을 이용하였으

며, 수컷 반달가슴곰은 바위굴 73.3%(n=11), 나무굴 

20.0%(n=3), 탱이 6.7%(n=1)를 이용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이용한 바위굴은 바위틈이나 바위굴 



지리산국립공원 방사 반달가슴곰 동면장소 특성 연구(4) 127

해발고도 (m)
동면굴 유형 N 600-700 700-800 800-900 900-1,000 1,000-1,100 1,100≤ 평균±표준편차

바위굴 23 1 2 2 5 5 8 1,029±229
% 4 9 9 22 22 35

나무굴 10 1 0 1 3 4 1 984±137
% 10 0 10 30 40 10

탱이 4 1 0 0 3 0 0 909±276
% 25 0 0 75 0 0

전체 37 3 2 3 11 9 9 1,004±209
% 8 5 8 30 24 24

N=동면굴 수

표 1. 각 동면굴 유형의 고도별 분포 (2004-2008)

등에 주로 만들었으며, 입구 크기는 가로 50-80cm, 세로 

70-110cm 였다. 내부 보금자리는 가로 80cm, 세로 90cm, 
깊이 23-30cm 크기로 마른 낙엽, 나뭇가지, 조릿대, 흙 등을 

이용하였다. 
나무굴은 대부분 신갈나무를 이용하였으며, 입구높이는 

120-180cm, 가로 27cm, 세로 40cm 정도였다. 보금자리 바

닥은 나무 잔재물 조각들로 깔려 있었다. 
탱이는 새의 둥지(또는 잔모양) 같은 모양으로 주변의 낙

엽과 나뭇가지, 조릿대 등을 이용하여 조릿대 속이나 큰 바

위 밑의 공간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반달가슴곰 동면굴 내부는 대부분 건조하였으며, 보금자

리에 사용된 재료들은 반달가슴곰의 체열 손실을 줄이고 

겨울동안 외부 기온으로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여 주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탱이보다 나무굴의 이용빈

도가 더 높았는데, 나무굴의 경우 탱이보다 포식자와 인간

의 방해를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Weaver and Pelton 
1994, Ryan 1997).

2. 서식환경요인 

(1) 향(aspect)

동면굴은 주로 능선이나 계곡부에서 조금씩 벗어난 사면

부에 위치하였다. 나무굴의 경우 동향 50%(n=5), 남향 

10%(n=1), 서향 20%(n=2), 북향 20%(n=2)이었으며, 바위

굴은 동향 48%(n=11), 남향 26%(n=6), 서향 17%(n=4), 북
향 9%(n=2)을 나타냈다. 탱이는 전체 4개 중 2개가 동쪽을 

향했으며, 그 외에 북사면을 이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동향, 
남향이 동면굴의 7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동면중 찬기온

과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햇빛을 지속적으로 받음으

로써 체온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연구(Li et al. 1994, Seryodkin et al. 2003)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2) 경사도(slope)

동면굴은 평균적으로 경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나
무굴은 평균 27±6°, 바위굴은 평균 28±7°, 탱이는 평균 

21±2°의 경사도가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

(3) 해발고도(elevation)

전체 동면굴의 평균 해발고도는 1,004m였으며, 각 동면

굴의 유형별 평균 해발고도는 바위굴 1,029m, 나무굴 

984m, 탱이 909m였다. 바위굴은 고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하였으며, 나무굴은 900-1,100m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

였으며 이는 나무굴로 주로 이용하는 신갈나무 군락이 

800-1,000m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보현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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