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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제243-1호
독수리(Aegypius monachus)의
월동실태에관한연구

국문초록
2008년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독수리 주요 도래지 및 관찰기록이 있었던 17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하 다. 본

조사에서 관찰된 독수리 월동 개체수는 총 1,912개체로 과거 독수리월동조사와 비교 시 가장 많은 개체수를 기록했다. 독

수리는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인 중부지방에 1,500개체(78.45%),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의 남부지방에 412개체

(21.55%)가 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독수리의 월동 개체군은 장단반도 777개체, 철원 지역 488개체, 산청군

193개체등 3개지역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다. 과거조사와비교하면2006년이후 20~30% 정도가남부지방으로분산

되고 있다. 이는 먹이주기 행사를 중단한 이후 독수리개체군이 다소 남부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특정 지

역에집중되는결과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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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독수리는 1973년 4월 12일천연기념물제243-1호로

지정된 조류로 러시아, 몽골, 중국 등지에서 번식하며,

파키스탄, 미얀마, 남한, 북한 등지에서 월동한다

(Birdlife International, 2001: 2489).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종이지만, 번식지에서의 산불, 독극물, 농

방식의 변화로 줄어드는 먹이량 , 독수리 깃털 사용을

위한독수리사냥(Heredia, 1996: 159-174) 그리고동물사

체 등을 먹는 부육식성(Scavenger) 특유한 서식생활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Dick, 1999: 138; 문화

재청, 2005: 59). 또한우리나라의경우 10월말부터 3월

까지 임진강, 한강, 철원평야 및 파주, 양구군 일대를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도래하는 겨울철새이나 최근 국

내에도래하는독수리의개체수가점차증가함에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내에 도래하는 독

수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매년 1~2차

례에걸쳐시행한바있고(문화재청, 2007: 6), 최근매년

조사결과에의하면전국의독수리월동개체수는큰변

화가없으나, 독수리의먹이원인동물의사체는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2005년에는한국과몽골간국제교류의

하나로 국내에서 월동하는 독수리의 최대 번식지역인

몽골에서독수리의번식실태에대한기초연구를실시

한바있다(문화재청 2005: 8).

본 조사는 몽골 지역에서 번식하는 독수리의 월동

지역인국내의독수리월동현황을파악하여국가간연

구교류를위한기초자료확보는물론국내독수리월

동현황의지속적인자료확보및보호대책마련을위

한자료로활용하고자하 다.

조사지역및방법

조사는 2008년 1월 11일~12일양일간전국독수리

주요도래지및관찰기록이있었던지역을토대로임의

의 17개지역을선정(환경부 2004: 461∼620)하여오전 8

시부터해가지는시점까지동시조사를실시하 다. 

각 조사지역당 2인 1조로 구성하여 선조사법(Line-

census method)과 정점조사법(Point-count method)을 병

행하여실시하 고, 동일개체수가중복되지않도록하

다. 관찰은육안또는쌍안경(Nikon 8×32) 그리고망

원경(Swarovski 20×-60×)으로 조사하여 개체수를 파악

하 고(Bibby et al., 1997: 257), 관찰지점의 GPS(Garmin)

좌표를기록하 다.

결과

1. 독수리 월동 현황

한국에서월동하는독수리의월동현황을파악하기

위해 2008년 1월 11일~12일양일간경기도, 강원도, 경

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5개 대권역의

17개소권역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 다. 본조사에

서관찰된독수리월동개체수는총 1,912개체로과거

독수리월동조사(문화재청 2007: 49)와비교시가장많은

개체수를기록했다<표 1, 그림 3>. 월동개체군중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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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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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조사지역및관찰개체수(2008. 1. 12)

대권역 소권역 관찰지점 관 찰
개체수 합계 비 고

연천군 5사단수색대 9

왕징면태풍전망대 13

연천일대 연천군전곡읍 5 59 선회비행

연천군미산면 24

연천군장남면 8

취식및휴식

장단, 문산일대 장단반도먹이터 770 770 개체인식표 : Ⅹ4

(검정바탕흰색 씨)

파주대성동일대 파주시군내면조산리 7 7 선회비행

파주시파평면 6

적성·양주
파주시적성면 60

79 선회비행
파주시백학면 6

파주시법원읍 7

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 6

마석(천마산)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 1 75 선회비행및취식대기

남양주시수동면수산리 68

안성, 이천 안성시죽산면장계리 29
29

이천시설성면금당리 0

휴식및취식활동

철원Ⅰ
철원군동송읍양지리 450 450

개체인식표 : 12번

(토교저수지) (빨강바탕흑색 씨)

성조(5.6%), 유조(94.4%)

철원Ⅱ(대마리)
철원군철원읍율리리 5

7 1월 13일(대마리 20개체확인)
철원군철원읍대마리 2

포천시갈말읍 6

철원Ⅲ(포천, 김화) 포천시 북면 3 9 선회비행

김화군김화읍 0

고성군거진읍 14

고성·양양 고성군토성면 1 15

양양군강현면 0

경북 고령, 대구달성
고령군개진면 40

40 휴식
대구시달성면

울산 북구동대산 1 1 탈진구조

산청, 진주
단성면관정리 193

193 선회비행및휴식
진주시진성면 0

고성
구만면청동리 105

105 선회비행
대가면송계리 0

광양
광양시진상면 36

67
선회비행 59개체

광양시다압면 31 휴식 8개체

함평 함평군대동저수지일대 0 0

제주 제주도
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 2

6 선회비행
제주시애월읍어음리 4

경기도

강원도

경남

전남

합 계 1,912



의비율은약 5~10% 정도로대부분유조 다. 개체인식

표를부착한독수리는장단반도에서 2008년 1월 12일 1

개체(검정바탕, 흰색 씨, Ⅹ4)와 1월 5일경 1개체(빨강바

탕, 번호 ?), 철원양지리에서 2007년 12월 29일오전 10

시경 1개체(빨강바탕, 검은 씨, 12), 경남 고성에서 2007

년 12월 3일 1개체(흰색바탕, 검정 씨, 49), 산청군 단성

면에서 2007년 12월 22일 2개체(흰색바탕, 검은 씨, 19번

과 60번)를관찰하 다. 2007년 12월 3일울산동대산에

서탈진된상태로구조된 1개체는오른쪽다리에‘몽골

과학아카데미 생물학연구소 조류연구실’에서 부착한

282번 금속가락지(282 ORNITH. LAB. INST.BIOL.

MONGOL)를달고있었다. 몽골에서서식하는독수리의

번식 집단은 약 4,000쌍으로 추정되며, 번식성공률이

평균 45~50% 정도로, 과거위성추적장치와개체인식표

(Wing tag)를이용한독수리이동경로추적을기반으로

볼때몽골에서성장한유조들의대부분은한국에서월

동하는것으로보인다(문화재청, 2005: 169~170). 몽골에

서식하는 독수리는 한국에서 월동하는 개체수와 직접

적인관련을갖고있다(문화재청, 2005: 62). 이에몽골학

자들은 한국에서 독수리의 먹이주기 활동을 지속적으

로진행하여줄것을요청하고있다. 

2. 지역별 월동 현황

본 조사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인 중부지방에

1,500개체(78.45%), 경북, 경남, 전남, 제주등의남부지방에

412개체(21.55%)의독수리무리가월동을하고있다<표 1>. 

지역별 독수리의 월동 개체군은 장단반도(문산, 파

주 포함) 777개체, 철원 지역(연천, 포천 포함) 488개체,

산청군 193개체, 적성·양주 116개체, 경남고성군 105

개체, 전남광양 67개체등의순으로나타났고, 장단반

도와철원및적성·양주지역에전체의 70%이상이집

중되는 경향을 보여 여전히 특정 지역의 도가 높은

것으로나타났다<표 1, 그림 2>. 유일하게먹이주기행

사를계속해오고있는장단반도에는문산, 파주등인

근지역의독수리무리도모여들어가장많은개체군을

보인것으로판단된다(문화재청, 2004: 32~49).

독수리가 월동지로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약간의

언덕이있는개활지(농경지)로서주변에소·돼지축사

나양계장이있는지역이다(Lee et al., 2006: 16~18). 독수

리가 사냥을 하지 않고 동물의 사체를 찾는 습성으로

인해축사나양계장에서버려지는사체를쉽게얻을수

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그러나최근축사나양계장들

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독수리가 월동하

는일부지역에서도비워진축사들이늘어나고있는실

정이다(통계청, 2006).

따라서앞으로독수리가먹이를찾는것이점점더

어려워질것으로보여인위적인먹이의공급이필요할

것으로판단된다.

3. 과거 독수리 월동실태조사 현황

과거 2002년 12월부터 본 조사인 2008년 1월까지

총 10차례에걸쳐한국에서월동하는독수리의월동실

태를 조사하 으며, 조사한 결과 1차(2002년 12월)조사

에서 1,236개체, 2차(2003년 2월)조사에서 422개체, 3차

(2003년 12월)조사에서 1,199개체, 4차(2004년 2월)조사

에서 246개체, 5차(2004년 12월)조사에서 1,602개체, 6차

(2005년 2월)조사에서 1,725개체, 7차(2006년 2월)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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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월동지별 독수리 개체수 비율



서 340개체, 8차(2006년 12월)조사에서 1,022개체, 9차

(2007년 2월)조사에서 506개체, 10차(2008년 1월)조사에

서 1,912개체로나타나최대 1,912개체에서최소 242개

체 다(그림 3). 2002년부터 2008년 1월 조사까지 월동

하는독수리의개체수는약간의변화가있지만꾸준히

증가하는경향을보 다. 2006년이전자료에서독수리

월동개체군은중부지방에집중되는경향을보 으나,

2006년 이후 20~30% 정도가 남부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다<그림 4>. 이는먹이주기행사를중단한이후독수

리개체군이 다소 남부지방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특정지역에집중되는결과를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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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과거 독수리 월동실태 조사 현황
1차: 2002년 12월, 2차: 2003년 2월, 3차: 2003년 12월, 4차: 2004년 2월, 5차: 2004년 12월

6차: 2005년 2월, 7차: 2006년 2월, 8차: 2006년 12월, 9차: 2007년 2월, 10차: 2008년 1월

그림 4 중부지방(경기도, 강원도)과 남부지방(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간의 독수리 개체수 비율
1차: 2002년 12월, 2차: 2003년 2월, 3차: 2003년 12월, 4차: 2004년 2월, 5차: 2004년 12월

6차: 2005년 2월, 7차: 2006년 2월, 8차: 2006년 12월, 9차: 2007년 2월, 10차: 2008년 1월



고찰

독수리는 먹이를 사냥하는 다른 맹금류와 달리 사

냥을 하지 않는 생태계의 청소동물이다(문화재청, 2005:

59). 이로인하여일시적이고불특정한먹이조건은월

동시기에먹이경쟁에취약한유조에게큰위협이된다.

1950년대를기준으로독수리서식지는남부유럽, 북아

프리카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감소하는 추세로 알려

져있다(문화재청, 2005: 66~67). 번식지의개발과독극물

에 의한 2차 중독 부터 먹이부족, 렵, 인간의 방해요

인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위협요인은독수리개체군

의감소와먹이조건이양호한지역으로 집하려는경

향으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은월동시

기먹이부족과먹이경쟁에취약한유조와일부성조의

중요한월동도래지역할을하고있다. 특히, 남북한접

경지대인비무장지대(DMZ)와배후지역의축산농가에

서나오는축산부산물, 인위적인먹이주기는독수리가

지속적으로서식할수있는조건이된다. 본조사에서도

경기도와강원도의남북한접경지대, 배후지역에해당

하는 8개 지역의 독수리 개체군은 전체 개체군의 73%

에 해당하는 1,396개체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장단반

도와같이독수리먹이주기는남북한접경지대의부족

한먹이를보충해주고있다. 이러한희소종의먹이주기

는북중미에서서식하는독수리와같이사체를먹이로

하는 콘돌과의 Gymmogyps californianus의 종복원 사

례에서도 유의미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Snyder, N.

& Snyder, H., 2000: 410). 

그러나, 먹이주기는 보호종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

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의 두루미류

분산정책에서찾아볼수있다. 일본정부는국제적으로

보호가필요한두루미류월동지의단일화로인한전염

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농림수

산성, 환경성, 문화청을중심으로이즈미시의두루미류

분산 지역(10개 지역)을 정비하고 1천마리 정도의 개체

군으로분산시키려는정책을진행하고있다. 

따라서, 독수리의분포에 향을미치는먹이주기는

지속적으로추진하면서, 개체군집중현상으로조류질병

의위험에취약할수있는보호종의개체군보호를위해

적절하게분산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먹이공급지

를적당한거리를두고분산시켜적정량의먹이를동일

한시기에몇차례나누어먹이주기를실시하는것이특

정한지역에집중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판단

된다(문화재청, 2004: 93~95). 독수리는몽골내번식기에

직선거리로 약 40Km 이상을 이동(Nyambayar B et al.,

2006: 12∼13)하기 때문에 독수리의 월동집단의 분리를

위해서는적어도50Km 이상의거리를둔지역을선택하

여먹이공급장소를분리해야할것으로사료된다. 단,

문산과파주및장단반도등대규모로월동하는지역은

거리가 서로 가까워도(50Km 이내) 먹이 공급 장소를 몇

군데로나누어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먹이의 공급량과 주기(횟수)는 분산목표와 규

모(예 : 한집단 100마리등)를정도나목표에따라정기적

으로공급해야한다. 많은양의먹이를공급할경우독

수리군집의분산효과가떨어질수있기때문에독수리

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량의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좋

다. 한국에서월동하는독수리에게공급해야할먹이의

양은 한 마리당 최소 300~400g 정도(문화재청, 2003:

289~292)로 먹이공급 장소당 100마리 기준으로 30~40

㎏정도를주 1회공급하는것이적당할것으로보인다.

단, 이수치는축사들에서나오는폐사체와민간단체에

서 공급하는 먹이 등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추가로공급되는먹이의최소량을추정한것

이다. 그리고, 눈이오거나기상이악화되어먹이찾기

가어려운경우먹이공급횟수를늘리는등의조치가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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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Wintering of 
Aegypius monachus, No. 243-1 Natural
Monument Bird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an. 11 to Jan. 12 2008 on 17 areas which were the wintering area of Aegypius

monachus and where the birds were observed. In the study, a total of 1,912 individuals were observed to winter in the

areas, which was larger than any previous observation. The study found that 1,500 individuals wintered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including Gyeonggido and Kangwondo, which accounted for 78.45%, and 412 individuals (21.55%)

in the southern region such as Gyeongbuk, Gyeongnam, Jeannam and Jejudo (Island). Given the number of

individuals wintering by region, Jangdan Peninsula (777 individuals), Cheorwon (488 individuals) and Sancheong-

gun(193 individuals) were mostly found.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studies, 20-30% of the individuals have

moved south since 2006. This movement might be attributed to the suspension of feeding campaigns, but the birds

still crowded some specific areas.

Keywords | Aegypius monachus, Natural Monument, Suspension of feeding, Wintering,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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