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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 of Wildbird's Communities 
according to different Land-us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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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물군집(biotic community)이란 어떤 지역이나 서식처

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체군의 집합체로 그것은 내부가 조직

화된 하나의 단위로서 구성요소인 개체나 개체군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종개체군의 합병에 따

른 물질대사의 재편성을 통하여 단위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최기철, 1980). 군집분류법은 유사한 표본 단위들을 

모아 하나의 군으로 만들어 다른 군과는 구분이 되게 하는 

과정(이영만, 2002)으로 군집 분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식물 군집 분류를 위해서 표조작법

(Braun-Blanquet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TWINSPAN을 이용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TWINSPAN은 종분류법의 하나로 CA의 제 1축 기초 상에

서 지표종법을 이용한 분류방법이고 Blaun-Blanquet의 표

조작법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컴퓨터 분석프로그램의 개발

로 손쉽게 분석이 가능하다.
생물의 서식은 주변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생물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요인과의 관계는 다양

하게 분석되어 왔다. 서열분석기법은 주변 환경요인과의 관

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서열분석기법은 1930년
대 Ramensky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표본단위의 다차원 

공간을 한 두 개의 축으로 변환시켜 이 축이 만드는 좌표 

상에 있는 표본단위들의 상대적 위치를 찾는 과정(이영만, 
2002)이다. 러시아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Greig- 
Smith, 1980), 1950년대 군집연속체의 개념 전개와 더불어 

크게 발달(김광제 등, 2002)하였다. 서열분석기법의 목적은 

군집의 구조를 밝히고 군집에서 식생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에 대한 가정을 유추해 내는 것(Greig-Smith, 1983; Ter 
Braak, 1986; 1987)이다. 

야생조류는 생태계에서 고차소비자에 해당하며 이동성

이 강해 서식지 특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생물종이다. 토
지이용유형별 야생조류 서식지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비오톱 유형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유형별 야생조류 군집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TWINSPAN을 이용하여 군집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환경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

열분석기법의 하나인 DCA를 활용하였다. 군집별 토지이용

유형에 따라 야생조류 군집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비오톱 유형을 분류하는데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

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시흥시 중 해안지역을 제외한 내륙으로 하

였다. 시흥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 서남부 서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반경 10km내에 위치한 도시이다. 시흥시

의 최고봉은 소래산으로 299m이며 대부분 완만한 구릉과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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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조사구 번호 개소수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공원시설 11, 12 2
논경작지 16, 28, 29 3
산림 1, 2, 3, 4, 5, 6, 15, 17, 18, 22, 23, 31, 33, 34, 41, 42, 43 17
시설농업시설 36, 37, 38 3
저수지 및 연못(저수지) 7, 8, 21, 30, 32, 35 6
하천 14, 19, 20, 24, 25, 26, 27, 39, 40 9

시가화지역
교육시설(초등학교) 13 1
단독주택 9, 10 2

계 43개소

표 1.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조사구 황

2. 연구방법

토지이용유형은 산림, 하천, 저수지, 논 경작지, 시설농업

시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단독주택지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야생조류 조사는 점조사법을 활용하였다. 점조사법은 효

과적으로 상대 풍부도를 측정하는 훌륭한 방법이다

(Reynolds et al., 1980). 특히 그 방법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명금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Bibby et al., 1992) 야생조류 군집구조를 분석하고 비교함

에 있어 유용한 샘플링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점조사법을 위한 각 조사구의 크기는 반경 25m(약 2,000

㎡)로 하였다. 하천의 경우는 조사면적인 2,000㎡를 맞추기 

위하여 하천폭에 따라 조사길이를 달리하였다. 저수지의 경

우는 저수지 특성상 저수지에 출현하는 야생조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43개 대상지를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조사(누적횟수 172회)를 실시하였다. 

야생조류 군집분류는 TWINSPAN을 활용하였으며 토지

이용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열기법의 하나인 

DCA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1. 조사구별 토지이용유형

토지이용유형은 크게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와 시가화지

역으로 구분하였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공원시설, 논
경작지, 산림, 시설농업시설, 저수지, 하천으로 구분하여 조

사구를 선정하였으며 시가화지역은 교육시설과 단독주택

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구 개소수는 산림이 17개소로 가

장 많았으며 하천 9개소, 저수지 6개소 순이었다.

2. 야생조류 군집분류

조사결과 대상지내에서 12목 34과 78종류의 야생조류가 

확인되었다. 출현한 야생조류를 TWINSPAN을 이용하여 

조사지역별 종조성 차이에 의한 군집분류를 실시한 결과,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분류는 흰뺨검둥

오리, 중대백로, 쇠백로, 논병아리 4종에 의해 나누어졌다. 
두 번째는 참새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세 번째는 논병아리

에 의해 분류되었다. 
첫 번째 분류는 주로 물가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와 그렇지 

않은 종으로 분류되어 군집 Ⅲ과 군집 Ⅳ는 물새가 주로 

서식하는 군집으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Ⅲ과 

군집 Ⅳ는 다시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 서식하는 논병아

리에 의해 분류되었다. 
두 번째 분류는 참새에 의하여 군집이 분류되었다. 참새

는 주로 도시화지역에 서식하는 종으로 군집 Ⅱ는 도시화지

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3. 서열기법(DCA)

군집분류법에 의하여 분류된 조사구를 DCA분석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분류된 군집을 묶어 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았다. DCA분석결과도 TWINSPAN에 의한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48 김지석․반수홍․이호 ․오충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 2010

토지이용유형별 야생조류 군집분류

흰뺨검둥오리 3(+)

백로 4(+)

쇠백로 3(+)

논병아리 3(+)

참새 1(+) 논병아리 1(+)

노랑턱멧새 1(+) 직박구리 1(-) 백할미새 1(+) 밭종다리 1(+) 백로 1(-)

2, 3, 5, 

23, 34, 

42

1, 4, 6, 15, 17, 18, 

22, 31, 33, 41 43

9, 10, 11, 12, 

13

14, 16, 19, 

20, 24, 36, 

37, 38, 39

25, 27, 28, 

29, 40
26 7, 8, 30, 32 21, 35

군집 Ⅰ 군집 Ⅱ 군집 Ⅲ 군집 Ⅳ

그림 1. TWINSPAN에 의한 야생조류 군집분류 결과

그림 2. DCA에 의한 야생조류 군집분류 결과

고 찰

TWINSPAN을 통하여 군집을 분석 후, DCA분석을 실

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은 환경요인에 의하여 군집이 분류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류된 군집을 토지이용유형별로 분

석해 보면, 군집 Ⅰ은 전체가 산림이었으며, 군집 Ⅱ는 도시

화지역에 위치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시설경

작지가 해당되었고, 일부 작은 하천도 포함되었다. 군집 Ⅲ

은 하천과 하천주변 논경작지, 군집 Ⅳ는 저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유형 중 야생조류 군집이 뚜렷하게 분류되지 않

은 곳은 논경작지, 하천이었다. 논경작지는 3개 조사구로 

1개 조사구는 군집 Ⅱ에, 2개 조사구는 군집 Ⅲ에 포함되었

다. 분리된 논경작지는 면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집 Ⅱ의 조사구 16은 주변 논경작지가 빈약하였으나, 군
집 Ⅲ의 논경작지(조사구 28, 29)는 대규모로 입지한 곳이

었다. 
하천의 경우도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Ⅱ는 

조사구 14, 19, 20, 24, 39가 포함되었으며 군집 Ⅲ에는 조

사구 25, 26, 27, 40이 해당되었다. 두 개 유형의 차이를 

보면, 조사구 25, 26, 27은 주변이 대규모 논경작지였으며 

하천폭도 비교적 넓었다. 조사구 14, 19, 20, 39는 비교적 

도시화된 지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조사구 24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항시 상주하는 곳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하천의 야생조류는 하천 폭이나 도시화지역, 
인위적 간섭 등에 의해 두 가지 군집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야생조류 군집은 

TWINSPAN과 DCA 분석에 의하여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분류된 군집은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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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오톱 조사에 

있어 야생조류 서식특성을 반영한 비오톱 유형 분류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지이용유형별 야생조류, 곤충 

등 동물 군집의 분류가 지속적으로 연구된다면 생물 서식지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비오톱 유형화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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