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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설치류는 일반적으로 포유강 쥐목(설치목, Order 
Rodentia)에 속하는 종들을 총칭하며, 남한에서는 외래종인 

뉴트리아(Myocastor coypus)를 포함하여 현재 14종이 기록

되어 있다. 이 중 등줄쥐(Apodeums agrarius), 흰넓적다리

붉은쥐(Apodeums Peninsulae), 대륙밭쥐(Myodes regulus)
는 국내 산림생태계에서 가장 우점하는 설치류로써, 등줄쥐

와 흰넓적다리붉은쥐는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전역

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륙밭쥐는 Kaneko(1998)에 

의해 한반도 고유종으로 분류되어 있다(IUCN, 2008).
소형 포유류의 이동, 분포 및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는 

종의 mechanism 및 진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Vieira 
et al., 2005). 현재까지 소형 포유류의 이동, 분포 및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는 grid trapping, spool-and-line tracking, 
powder tracking, radio tracking, remote photography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radio tracking 
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Saitoh, 1999; Mark and Adler, 
2005; Vieira et al., 2005). 국내에서 radio tracking을 통한 

행동권 분석 연구는 포유류의 경우 멧돼지(최태영 등, 
2006), 너구리(최태영과 박종화, 2006), 반달가슴곰(강혜순

과 백경진, 2005)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radio- 
tracking을 통한 설치류 이동, 분포 및 행동 패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산림생태계에서 우점하고 있는 

설치류 3종의 서식환경에 따른 행동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연구지역 및 방법 

본 연구는 2000년도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 삼척 검봉산 

일대의 침엽수림 지역 중에서 산불 미피해지역과 산불피해 

후 조림지역을 대상으로 2008년 9～10월과 2008년 12월～
2009년 1월에 각각 수행되었다. 산불 미피해지역의 경우 

소나무를 중심으로 700～800본/ha 의 교목이 중상층식생

을 우점하고 있었으며, 산불피해 후 조림지역의 경우 고사

목 등의 수목잔존물을 처리한 후 소나무 조림을 실시하여 

중상층 피도량이 매우 낮은 개활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무선추적을 하기 위해 생체포획용 포획덫을 이용하여 미

피해지역에서는 흰넓적다리붉은쥐, 조림지에서는 흰넓적

다리붉은쥐, 등줄쥐, 대륙밭쥐를 포획하였으며, 포획된 개

체는 현장에서 에테르 마취를 하여 발신기를 장착한 후 마

취에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포획된 위치에서 다시 풀어

주었다.
무선추적은 가을과 겨울 각각 30개의 전파발신기를 이용

하여 실시되었다. 전파발신기는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연

결된 PIP2 발신기(Biotrack, UK)를 사용하였다. 무게는 

1.6g이었으며 소형포유류에 장착 후 남는 케이블 타이를 

제거시 발신기 무게는 약 1.2g이었다. 발신기 무게는 대부

분 발신기가 장착된 개체 체중의 5%미만이었고 일부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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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미만이었다(Kenward, 1987). 무선전파추적은 직접 

대상 개체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전파 

강도에 따라 위치를 파악하는 Home-in technique (White 
& Garrott, 1990)을 이용하였다. 개체 추적이 포획조사지내

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10m x 10m의 방형구 모서리마다 

위치가 표시된 형광테이프를 확인하여 5m 정확도로 위치

를 기록하였으며, 조사지 밖에서 개체가 관찰된 경우 GPS
를 이용하여 좌표를 기입하였다. 행동권과 활동시기를 조사

하기 위하여 무선전파 추적시 약 1시간 마다 대상 개체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행동권 분석은 ArcGIS 9.2(ESRI Inc., U.S.A.) 내에서 

Home Range Tools (HRT) Extension 을 이용하여 추적된 

위치 좌표들 중 가장 바깥에 위치한 점들을 연결시켜 만든 

최소다각형법 (MCP, Minimum Convex Polygon)을 계산

하여 실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AS 9.1 (SAS Institute 
Inc., 2005)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총 60개의 전파 발신기 중 41개체(가을 18개체, 겨울 23
개체)가 추적에 성공하였다. 가을철 미피해지의 흰넓적다리

붉은쥐 평균 행동권은 1,971.12m2
으로 나타났으며, 조림지

의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줄쥐, 대륙밭쥐의 평균 행동권은 

각각 10,862.52m2, 10,463.57m2, 8,343.27m2 로 나타났다. 
흰넓적다리붉은쥐의 행동권 크기는 미피해지보다 조림지

에서 크게 나타났으며(Wilcoxon rank sum test: X=5.77, 
p=0.0163), 조림지 내 종간 행동권 크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ruskal-Walis test: H=0.95, p=0.9528). 겨울철 미

피해지의 흰넓적다리붉은쥐 평균 행동권은 307.64m2
으로 

나타났으며, 조림지의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줄쥐, 대륙밭쥐

의 평균 행동권은 각각 1,999.40m2, 1743.25m2, 3168.88m2 
로 나타났다. 흰넓적다리붉은쥐의 행동권 크기는 미피해지

보다 조림지에서 크게 나타났으며(Wilcoxon rank sum test: 
X=8.31, p=0.0039), 조림지 내 종간 행동권 크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ruskal-Walis test: H=1.04, p=0.9128). 각 

종의 시기별 행동권 크기를 비교한 결과 모든 종은 겨울철 

행동권 크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겨울철 강설 후에

는 강설 전에 비해 매우 낮은 행동권 크기를 보였다(paired 
t-test: t=-3.81, p=0.0016). 성별에 따른 행동권 크기를 비교

한 결과 가을과 겨울 모든 종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가을철 각 종의 일일 행동을 파악한 결과, 흰넓적다리붉

은쥐의 경우 미피해지에서는 18:00 이후부터 시작하여 

23:00～24:00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익일 7:00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조림지에서는 17:00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00～21:00에 가장 왕성한 활

동을 보였으며, 익일 7:00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조림지에서 등줄쥐의 경우 18:00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

여 20:00～21:00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8:00 이후

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륙밭쥐는 18:00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06:00～07:00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

으며 08:00 이후부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겨울철 각 종의 일일 행동을 파악한 결과, 흰넓적다리붉

은쥐의 경우 미피해지에서는 16:00 이후부터 시작하여 

19:00～20:00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익일 8:00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조림지에서는 16:00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00～18:00에 가장 왕성한 활

동을 보였으며, 익일 9:00 이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조림지에서 등줄쥐의 경우 16:00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

여 19:00～20:00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8:00 이후

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륙밭쥐는 16:00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00～18:00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였

으며 09:00 이후부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
가을철 각 종의 체중과 행동권과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Correlation analysis: r=0.11, 
p=0.3522), 겨울철에는 체중과 행동권이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3, p=0.03). 또한 발신기 회수를 위해 무선추

적조사를 완료한 후 포획조사를 실시하여 발신기가 부착된 

개체의 체중을 측정한 결과 발신기 부착 전과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aired t-test: t=-0.78, p=0.2564). 
가을철 각 종의 잠자리 환경을 파악한 결과 흰넓적다리붉

은쥐의 경우 미피해지에서는 관목 밑이나 바위틈을 잠자리

로 많이 이용한 반면, 조림지에서는 계곡부의 속새 및 수목

잔존물이 있는 곳을 잠자리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등줄

쥐와 대륙밭쥐도 속새 및 수목잔존물이 많은 계곡부를 주요 

잠자리로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겨울철에도 동일하

게 나타났다. 잠자리의 수는 가을철 흰넓적다리붉은쥐의 경

우 미피해지에서 평균 1.20(1～2개)으로 나타났으나, 조림

지에서는 1.75(1～3개)로 높게 나타났고, 등줄쥐와 대륙밭

쥐도 각각 1.67개(1～3개), 2.16(1～3개)개로 나타났다.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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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에는 미피해지 및 조림지 모두 대부분의 개체가 1개의 

잠자리만을 반복해서 이용하였으며, 일부 개체만 2개의 잠

자리를 이용하였다. 
산림생태계에서 우점하고 있는 설치류 3종의 행동패턴을 

파악한 결과, 행동권의 크기는 종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흰넓적다리붉은쥐의 경우 미피해지보다 조림지에서 행

동권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림지의 경우 산불

피해 후 수목잔존물을 제거하여 개활지를 띠고 있어, 포식

압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먹이량이 적어 필요한 자

원 획득을 위해 더 많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Hooven, 1977; Chelkowska et al., 1985; Saitoh, 
1991). 특히 겨울철 강설 후에는 이동량이 현저하게 감소하

였는데, 이는 먹이 부족 및 외부기온 저하에 대비하여 에너

지를 절약하기 위해 일중휴면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윤명희와 한창욱, 2006). 또한 각 종의 일

일행동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 야간에 행동이 이루어졌으며 

가을철에 비해 밤 시간이 더 긴 겨울철 이동하는 시간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아 광주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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