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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의 야생조류 연구는 1970년대에 기생충 감

염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었으며(이상식 등, 1977) 1990년
대 이전까지는 지역별 서식실태와 현황보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는 서식구조와 종수와의 관계

(이우신과 박찬열, 1995), 도서생물지리설을 응용한 숲의 

크기와 종수와의 관련성 연구(박찬열, 1994), 서식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야생조류는 최

근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개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 등에도 조사가 명문화되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야생동물은 미적 가치, 휴양적 가

치, 생태적 가치, 교육․과학적 가치, 상업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인간에게 많은 휴양적 가치를 제공하며 

또한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생태계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유지시켜준다(Shaw, 1985).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상위단계에 있는 야생조류는 녹지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야생조류에 대한 국내연구는 출현과 서식처, 행태에 관해

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시간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연구방법 중 조사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일출 후부터 10시까지(김지석, 2008; 최진우, 1999) 또는 

일출 30분 전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이우신

과 박찬열, 1995) 대부분 전문가의 경험적․정성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조사시간을 선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 

관리 및 복원에 있어서 고차소비자로서 야생조류 조사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목표종 선정을 위한 또는 평가를 

위한 정확한 조사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김지석(2009)
은 조사시기에 따라 야생조류 종구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하천, 산림, 산림 가장자리 등 조사위치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결국 조사시간에 따라서 종수 및 개체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절별 일출 및 일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건리 어부림을 대상으로 

조사시간에 따른 하루 중 야생조류 출현 종수 및 개체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계절별 하루 중 적정 조사시간을 선정

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 대상지인 물건리 어부림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물건리 마을 포구 해변에 선형으로 길이 1,500m, 너비 약 

30m, 면적은 20,730㎡이었다. 어부림은 약 1600년대 전주

이씨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강호철

과 이정환, 2007) 식생은 자연림의 구조와 유사한 상태이고 

폭은 30m로 전체가 잘 관찰될 수 있어 연구대상지로 선정

하였다. 방조어부림은 농경지, 가옥 등을 강풍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림, 즉 바람을 막기 위하

여 조성된 인공림으로(이기문, 1994), 현재 천연기념물 제

150호, 아름다운 마을숲, 자연생태계 우수지구 등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대상지는 약 400년 전 조성되어 수목구조가 자연림과 유

사하고 왼쪽에는 비봉산, 오른쪽에는 당뫼산이 위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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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름 가을 겨울

조사시기 일출 일몰 조사시기 일출 일몰 조사시기 일출 일몰

조사기간

09.07.22 05:31 19:39 09.10.21 06:39 17:47 10.01.05 07:36 17:31
09.07.23 05:31 19:38 09.10.22 06:40 17:46 10.01.06 07:37 17:32
09.08.14 05:48 19:18 09.10.23 06:41 17:44 10.01.07 07:37 17:33

표 1. 조사시기별 일출몰 시간

그림 1. 연구 상지 치도

어 산새류의 이동로, 먹이터, 은신처로서 중요성이 높았다. 
또한 폭이 30m이기에 선조사법(Line transect)를 적용하기

에 용이하고 육안과 쌍안경으로의 식별가능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야생조류 조사는 선조사법(Line transect)을 이용하여 대

상지 전 지역을 정해진 경로로 걸어가며 출현하는 전체 야

생조류를 육안과 쌍안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나는 모양

과 울음소리 등으로 식별하여 종명, 개체수, 주요 행동 등을 

기록하였다. 조사는 2년(2009～2010년)에 걸쳐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월)의 3계절에 걸쳐 일출시간부터 일몰

시간까지 한시간 단위로 총 114회 실시하였고, 출현하는 

야생조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중간에서부터 산림쪽으

로 나뉘어 조사하였다. 조사시간은 여름 05～20시(15회), 
가을 06～18시(12회), 겨울 07～18시(11회) 등 총 38회 조

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조사시간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간별 종수와 개체수, 유사도지수, 종다양도 등을 분석하

였다.
조사결과는 조사시간별로 정리였으며 자료 분류체계는 

원병오(1981)의 방법에 따랐다. 야생조류의 종수와 개체수

는 계절별 3일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현하는 각 종의 

시간별, 계절별 최고값을 구하여 그 수를 산출하였다. 단, 
산새류의 적정 조사시간 연구이므로 물새는 제외하였다. 종
다양도는 종균등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이영만, 2002) 
것으로 Shannon의 수식을 이용하여 종다양도(Pielou, 
1975)를 구하였고 각 계절별 3일동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날짜별 최대값에 대한 종다양도지수를 분석하였다. 구성간

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Whittaker(1956)의 유사도지수

(S.I.: similarity index)를 조사시간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야생조류출현현황

계절별 야생조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표 2) 여름철 총 

28종 215개체, 가을철 총 19종 169개체, 겨울철 총 35종 

821개체로 총 50종 2,772개체가 출현하였고 멧비둘기, 박
새, 직박구리 등이 하루 중 전시간대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에 15～24종, 가을철에 1
8～19종, 겨울에 26～31종이 출현하여 겨울철에 가장 많은 

종이 관찰되었다. 개체수에 있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여름

철과 가을철에는 소수의 개체가 관찰된 반면 겨울철에는 

먹이 및 생존문제로 인한 집단화 습성이 있는 관목형의 멧

새, 쑥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과 콩새가 출현하여 많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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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여름철(총 28종 215개체) 가을철(24종 236개체) 겨울철(35종 821개체)

22일 23일 14일 최대 21일 22일 23일 최대 5일 6일 7일 최대

5시 9(48) 11(72) 5(30) 15(82) - - - - - - - -
6시 13(110) 16(123) 10(41) 18(140) 10(44) 5(44) 7(67) 11(89) - - - -
7시 15(98) 14(98) 8(67) 19(140) 11(65) 11(105) 9(64) 15(134) 15(122) 14(122) 15(340) 20(367)
8시 11(80) 14(104) 8(54) 19(140) 11(127) 11(108) 11(93) 16(171) 14(259) 19(400) 18(393) 22(481)
9시 12(74) 9(66) 7(43) 14(94) 12(135) 12(70) 11(83) 16(148) 16(278) 15(344) 17(384) 22(485)

10시 12(92) 11(62) 5(32) 14(104) 12(93) 11(70) 10(97) 15(157) 15(421) 16(225) 13(223) 23(524)
11시 13(50) 10(76) 5(38) 13(87) 10(77) 9(32) 7(40) 15(96) 14(247) 14(318) 16(373) 21(483)
12시 7(45) 8(58) 7(77) 11(99) 9(85) 9(50) 9(48) 15(115) 14(292) 13(187) 12(245) 19(426)
13시 10(46) 6(26) 6(61) 12(89) 8(50) 8(51) 10(53) 14(87) 12(244) 14(269) 16(324) 20(488)
14시 7(56) 8(35) 6(42) 9(79) 9(47) 7(41) 9(36) 14(68) 16(329) 12(296) 17(337) 18(406)
15시 7(56) 9(64) 7(35) 12(78) 9(25) 6(34) 7(25) 11(47) 15(325) 14(257) 14(170) 21(438)
16시 6(36) 7(49) 9(62) 13(82) 8(64) 7(50) 7(40) 11(102) 14(257) 14(208) 11(200) 20(338)
17시 9(48) 9(71) 6(25) 12(89) 7(41) 8(41) 8(47) 11(66) 9(174) 10(77) 10(61) 15(213)
18시 6(44) 5(44) 4(21) 8(62) - - - - - - - -
19시 7(72) 7(29) 4(29) 11(81) - - - - - - - -

표 3. 조사시간별 종수  개체수

계절 조사일시 출현종 종수및개체수

여름

09.07.22
멧비둘기, 두견이, 직박구리, 때까치, 쇠박새,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방울새, 꾀꼬리, 물까치,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딱새, 흰배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휘파람새, 멧새, 제비, 참새
24종 161개체

09.07.23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방울새, 꾀꼬리,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

구리, 딱새, 호랑지빠귀, 흰배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휘파람새, 제비, 참새, 까치
21종 152개체

09.08.14
직박구리, 오목눈이, 진박새, 곤줄박이,쑥새, 꾀꼬리,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제비, 참

새, 까치
15종 147개체

가을

09.10.21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쇠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박새, 방울새,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딱새, 검은

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흰배멧새, 꼬까참새, 참새, 까치
18종 192개체

09.10.22
황조롱이,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쇠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박새, 쑥새,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딱

새, 검은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흰배멧새, 노랑턱멧새, 참새, 까치
19종 155개체

09.10.23
새매, 황조롱이,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쇠솔새, 오목눈이, 쇠박새, 박새, 검은머리방울새,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밭종다리, 딱새, 검은딱새, 붉은머리오목눈이, 흰배멧새, 노랑턱멧새, 참새, 까치
19종 169개체

겨울

10.01.05
새매,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매,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쇠박새, 박새, 되새, 콩새,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리, 큰오색

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메추라기, 밭종다리, 딱새, 개똥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쑥새, 노랑턱멧새, 촉새, 참새, 까치
26종 605개체

10.01.06

새매,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황조롱이, 매,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오목눈이, 쇠박새, 박새, 동박새, 되새, 콩새, 큰부

리까마귀,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메추라기, 힝둥새, 밭종다리, 딱새, 개똥지빠귀, 멧새, 쑥새, 노랑턱멧

새, 촉새, 북방검은머리쑥새, 섬촉새

31종 569개체

10.01.07

솔개, 새매, 말똥가리, 멧비둘기, 직박구리, 때까치, 오목눈이, 박새, 곤줄박이, 동박새, 되새, 콩새, 큰부리까마귀, 쇠딱다구

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메추라기, 힝둥새, 밭종다리, 딱새, 개똥지빠귀, 멧새, 쇠붉은뺨멧새, 쑥새, 노랑턱멧새, 

섬촉새, 참새, 까치

28종 622개체

표 2. 조사일별 야생조류 출 황

체수가 관찰되었다.

2. 종수 및 개체수 분석

산새류를 대상으로 진행시킨 하루 중 적정 조사시간 선정 

연구이므로 물새를 제외한 52종 1,272개체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계절별 하루 중 시간대별 출현종수 및 개체수를 분

석한 결과 여름철에는 4～16종, 21～121개체, 가을철에는 

5～12종, 25～135개체, 겨울철에는 9～19종, 61～421개체

가 출현하여 시간대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잘못된 

조사시간 선정은 종수 및 개체수의 오류를 가져와 평가시 

보존지역 선정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출현종수를 위주로 가장 많은 종수가 출현하는 시간대

는 여름철은 06～09시까지로 날짜별로 편차는 있으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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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여름 가을 겨울

22일 23일 14일 최대 21일 22일 23일 최대 5일 6일 7일 최대

5시 0.393 0.515 0.250 0.502 - - - - - - - -
6시 0.720 0.819 0.396 0.774 0.349 0.307 0.426 0.490 - - - -
7시 0.726 0.666 0.529 0.767 0.462 0.701 0.467 0.694 0.327 0.342 0.639 0.593
8시 0.583 0.718 0.444 0.802 0.667 0.693 0.605 0.776 0.486 0.734 0.699 0.720
9시 0.571 0.492 0.362 0.577 0.691 0.529 0.559 0.704 0.541 0.551 0.669 0.703

10시 0.614 0.511 0.280 0.582 0.531 0.567 0.583 0.732 0.575 0.460 0.422 0.628
11시 0.458 0.560 0.309 0.527 0.432 0.307 0.289 0.501 0.434 0.616 0.642 0.709
12시 0.338 0.448 0.439 0.515 0.433 0.418 0.380 0.566 0.531 0.440 0.467 0.635
13시 0.398 0.246 0.331 0.467 0.345 0.393 0.401 0.504 0.511 0.515 0.583 0.708
14시 0.431 0.311 0.286 0.443 0.342 0.358 0.329 0.444 0.628 0.562 0.650 0.612
15시 0.399 0.458 0.286 0.467 0.216 0.294 0.232 0.321 0.62 0.573 0.402 0.681
16시 0.293 0.315 0.453 0.478 0.311 0.416 0.323 0.494 0.531 0.474 0.403 0.565
17시 0.384 0.438 0.212 0.474 0.279 0.353 0.353 0.388 0.353 0.236 0.184 0.378
18시 0.331 0.279 0.195 0.354 - - - - - - - -
19시 0.441 0.258 0.211 0.418 - - - - - - - -

표 4. 조사시간별 종다양도

16종, 최대 19종 140개체가 출현하였다. 가을철에는 07～
10시까지 9～12종, 최대 16종이, 겨울철에는 08～11시까

지 13～19종, 최대 23종 524개체가 출현하였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일출 후 30～60분 후부터 약 3시간 가량이 가장 

많은 종수 및 개체수가 출현하여 이 시간대가 적정 조사시

간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만 겨울철은 일몰전 1시간을 제

외한 전 시간대가 조사가능한 시간대 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4. 종다양도 분석

종다양도는 계절별 3일동안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시간별 

최고값을 산출하고 날짜별 최대값에 대한 종다양도를 분석

하였다. 일별 종다양도는 여름철에 0.195～0.819, 가을철에 

0.232～0.701, 겨울철에 0.184～0.734로 종수 및 개체수와 

마찬가지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별 최고값을 

대상으로 종다양도를 분석한 결과는 여름철은 06～09시에 

각각 0.774, 0.767, 0.802로 가장 높았으나 18시에 0.354로 

가장 낮았다. 가을철에는 07～11시에 0.694, 0.776, 0.704, 
0.732로 가장 높았고, 15시에 0.321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 
겨울철의 경우 08시에 0.720로 가장 높았으나, 17시에 

0.378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균등한 수치를 나타냈다. 겨
울철을 제외하면 일출후 30～60분후부터 3시간 가량이 가

장 적정한 조사시간이었고 겨울은 일출후 1시간, 일몰전 2

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사도지수 분석

조사시간별 종구성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유사도지수는 

일별로는 여름철에 40.00～86.49%, 가을철에 48.00～
80.00%, 겨울철에 48.78～78.26%로 시간대별로 전체 종수

와의 유사도편차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값에 대한 

유사도지수는 여름철에 06～09시에 78.26～80.85%로 가

장 높았으나 나머지 시간대는 60%미만으로 유사성 정도는 

낮았다. 가을철에는 08～10시가 80.00%로, 겨울에는 10～
11시가 79.31%로 가장 높았다. 가을철에는 07～13시까지

가, 겨울철에는 08～11시까지가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하지만 겨울철은 유사도지수가 60%인 일몰전 1
시간전을 제외하면 전체의 유사도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유시도지수 분석을 통한 조사시간 선정에서 여름철은 

06～09시까지, 가을철은 07～13시까지가 적합하였고 겨울

철은 일몰전 1시간을 제외하면 전체가 적합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계절별 하루 중 적정 조사시간대를 선정하기 

위한 연구로 계절별로 3일간, 일출 후부터 일몰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총 114회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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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여름 가을 겨울

22일 23일 14일 최대 21일 22일 23일 최대 5일 6일 7일 최대

5시 54.55 68.75 50.00 69.77 - - - - - - - -
6시 70.27 86.49 80.00 78.26 71.43 41.67 53.85 62.86 - - - -
7시 76.92 80.00 69.57 80.85 75.86 73.33 64.29 76.92 73.17 62.22 69.77 72.73 
8시 62.86 80.00 69.57 80.85 75.86 73.33 73.33 80.00 70.00 76.00 78.26 77.19 
9시 66.67 60.00 63.64 66.67 80.00 77.42 73.33 80.00 76.19 65.22 75.56 77.19 

10시 66.67 68.75 50.00 66.67 80.00 73.33 68.97 76.92 73.17 68.09 63.41 79.31 
11시 70.27 64.52 50.00 63.41 71.43 64.29 53.85 76.92 70.00 62.22 72.73 75.00 
12시 45.16 55.17 63.64 56.41 66.67 64.29 64.29 76.92 70.00 59.09 60.00 70.37 
13시 58.82 44.44 57.14 60.00 61.54 59.26 68.97 73.68 63.16 62.22 72.73 72.73 
14시 45.16 55.17 57.14 48.65 66.67 53.85 64.29 73.68 76.19 55.81 75.56 67.92 
15시 45.16 60.00 63.64 60.00 66.67 48.00 53.85 62.86 73.17 62.22 66.67 75.00 
16시 40.00 50.00 75.00 63.41 61.54 53.85 53.85 62.86 70.00 62.22 56.41 72.73 
17시 54.55 60.00 57.14 60.00 56.00 59.26 59.26 62.86 51.43 48.78 52.63 60.00 
18시 40.00 38.46 42.11 44.44 - - - - - - - -
19시 45.16 50.00 42.11 56.41 - - - - - - - -

표 5. 조사시간별 유사도지수 (%)

과 정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종수 및 

개체수, 종다양도, 유사도지수 분석자료를 종합해 보면 3계
절 모두 해가 뜨고 난 후 30～60분 후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대상지역의 야생조류 군집을 파악하기에 바람직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철은 06～09시, 
가을철은 08～10시가 야생조류 군집의 종구성 상태를 파악

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조사시간대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일

출후 1시간까지와 정오인 13～15시, 일몰전 1시간은 종다

양도, 유사도가 낮아 피해야 하는 시간대였다. 겨울철도 일

출후 1시간 후인 08～11시가 가장 효율적인 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일몰전 1시간을 제외하면 개체수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시간대의 종수 및 개체수, 종다양도, 유사도지

수가 상호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조사시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확한 시

간대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전문가들이 경험적으로 제시하

고 있는 일출후부터 10시까지(김지석, 2008; 최진우, 2004; 
Joseph, 1994)라는 결과와 일치하나 일출 후 30분～1시간 

정도의 여유는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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