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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달(Lutra lutra)은 하천과 강 등의 수환경의 

먹이사슬에서 최고 정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

환경의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UCN은 

수달은 해당지역 수환경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수환경의 지표종(Indicator)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수생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로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Foster-Turley 등, 1990). 

수달은 식육목 족제비과(Mustelidae)에 속하는 

반수생물로 주로 어류를 먹이로 삼으며, 서식지는 

담수의 유무와 이용 가능한 은신처, 그리고 먹이

자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Corbet and Hill, 1998; 

Kruuk 등, 1993). 또한 수달은 CITES 협약에 의

해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며, 한국에

서도 1982년 이래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하

여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수달은 과거 한반도 전

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나, 

현재 그들의 생존개체군은 크게 감소된 상태에 이

르고 있다(한성룡, 1997, 조희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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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의 배설물은 다양한 생태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필요하며, 배설물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배설하

는 특징이 있으므로, 그 수가 많고 지역에 산재해 

있어 수달의 생태적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수달은 대략 2~3시간에 한번 배설

을 하는데 주로 돌출된 바위, 교량아래, 은신처 

주변 등이 배설장소이다(낙동강유역환경청,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수달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종들의 식이물을 분석하고 인근 

하천의 생물생과 관련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수행

되었다. 

2. 연구지역 및 방법

2.1. 연구지역

본 연구는 2009년 5월부터 11월, 2010년 11

월 동안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일대의 홍천강의 

지류인 내촌천과 군업천을 조사하였다. 내촌천과 

군업천은 홍천강 지류이며 한강 수계 지방 2급하

천이다. 

내촌천은 시설물 지수가 0.34로 보(118개) 가 

많으며, 비교적 큰 규모이나 대부분 어도가 설치

되지 않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

에 의해 퇴적이 많이 되었거나 육역화가 진행되는 

지점이 관찰되었다. 하수도 보급률이 29.0%로 낮

은 편으로 생활하수의 영향을 받는 지점들이 많으

며 경작지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이 큰 영향

을 주고 있으며 또한 강우시 소규모 축산시설로부

터 유입의 영향도 받고 있다. 

군업천(북위 37°46' 40'', 동경 127°58' 15'')은 

화촌면을 기점으로 홍천강과 합류하게 되며, 유로

21.04km, 유역면적 81.99km2 으로 한강 수계 지

방 2급 하천이며. 홍천강의 지류이다.

군업천은 하천정비공사 등 의해 탁수가 발생되

거나 하상 및 수변이 교란된 곳이 다수 관찰되었

고, 하수도 보급률이 1.3%로 생활하수의 영향을 

받는 지점들이 많으며, 하상에 부착조류가 발생하

고 토사 등 부유물의 퇴적이 관찰되었다. 시설물 

지수가 0.37로 보(103개)가 많으며 비교적 오래

된 것이 많으며 대부분 어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하천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있었다. 

2.2. 식이물 분석 

조사 대상지별 배설장소에서 매월 1회씩 배설

물을 채집하였다. 시료는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라벨링한 후 -15℃에서 냉동보관하였다. 내용물

의 분석은 해동시켜 육안으로 1차 동정을 한 후 

다시 증류수에 분해하여 체(0.6mm)에 걸러 이물

질을 분리하였고, 정량분석을 위해 Dry oven에 

넣고 건조(60, 48h) 시켜 무게를 측정하고, 해부

현미경(SZ4045-TRPT)을 이용하여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기타 등으로 동정하였다. 어류동정

을 위해 Hauer 등(2002), 차수민(2001)가 제시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3. 결  론

2009년 5월~11월, 2010년 11월의 조사기간

을 통해 얻어진 총 478개의 수달의 배설물이 수

거되었다(표 1). 그 중 식이물 분석이 가능한 

471개의 배설물이 식이물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흔적 등은 식이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식이물의 

개수는 여름철이 두 조사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

다(표 2). 식이물 분석 결과 어류(80.5%), 양서류

(13.5%), 조류(3.74%), 갑각류(1.73%), 파충류

(0.53%) 순서로 나타났으며 총 8목 15과 27종의 

먹이를 섭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어류, 조

류, 파충류, 갑각류의 경우는 종 수준까지 분석하

였지만 무미목, 개구리과의 경우는 특정 개구리종

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적인 가죽 형태나 물

갈퀴가 수달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형태를 알아

볼 수 없어 종 수준까지는 분석 할 수 없었다. 이

번 연구결과 수달의 식이물 전체무게는  

896.85g이었고 그 중 어류가 80.5%(719.74g)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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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는 대부분 잉어목의 잉어과의 어류들이 주

를 이루었고, 그중 잉어목 잉어과의 갈겨니(Zacco 

temminckii, 147.08g)> 꺽지(Coreoperca herzi, 

99.16g)>피라미(Zacco platypus, 88.18g)> 어름

치(Hemibarbus mylodon, 77.09g)> 가는 돌고기

(Pseudopungtungia tenuicorpa,  60.17g)> 미유

기(Silurus microdorsalis, 42.23g) > 새코미꾸리

(Koreocobitis rotundicaudata ,28.43g)> 모래무

지(Pseudogobio esocinus, 25.57g)> 동사리

(Odontobutis platycephala, 21.88g) 순으로 나타

났다(표 3). 

어류 다음으로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던 무미목 

개구리과(Ranidae)의 경우는 조사기간 동안 거의 

꾸준하게 수달이 섭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구리 

뼈를 포함한 개구리과의 식이물 전체무게는 

122.4g으로 전체 식이물의 13.5%를 차지했다.  

어류, 양서류 다음으로 출현빈도가 높았던 조류

의 경우는 전체무게는 34.04g으로 전체식이물의 

3.74%를 차지했고 참새목 굴뚝새과의 굴뚝새

(Troglodytes troglodytes), 할미새과의 노랑할미

새(Motacilla cinerea), 물까미과의 물까마귀

(Cinclus pallasii), 휘파람새과의 개개비

(Acrocephalus arundinaceus), 파랑새목 후투티

과의 후투티(Upupa epops) 등이 출현했다. 식이

물 중 가장 드물게 나타난 종류는 갑각류(1.73%)

와 파충류(0.53%)였으며, 양은 매우 제한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인 내촌천과 군업천을 대상으로 계절

에 따라 식이물을 분류하였다. 계절의 구분은 5월

을 봄, 6~8월을 여름, 9월~11월을 가을로 구분

했다. 그 결과 수달 배설물에서 여름철과 가을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했다. 

Location
May Jun Jul Aug Sep Oct Nov Total

Feces secretion Foot  eces secretion Foot  eces secretion Foot Feces secretion Foot  eces secretion Foot Feces secretion Foot Feces secretion Foot

Naechon

-stream 
28 0 1 32 0 1 34 0 0  36 1 1 32 0 1 30 0 0 50 0 1 258

Gunup

-stream
25 0 0 30 0 0 30 1 1 33 1 1 26 0 0 25 0 0 45 1 1 220

Total 53 0 1 62 0 1 64 1 1 69 2 2 58 0 1 55 0 0 105 1 2 478

Table 1. Spraints of river-otter(Lutra lutra) found at the Naechon-stream and Gunup-stream, Gangwon 

province. 

Location Season  Feces Secretion Foot print Total

Naechon stream 

Spring 59 0 2 29

Summer 102 1 2 105

Autumn 91 0 1 92

Sum 252 1 5 258

Gunup stream

Spring 48 3 3 25

Summer 93 2 2 97

Autumn 73 1 1 75

Sum 214 3 3 220

Total 466 4 8 478

Table 2. Remains of river otter(Lutra lutra) found at the Naechon-stream and Gunup-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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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rder family species
dry-weight

g %

Fishes 

Cypriniformes

Cyprinidae 

Pseudopungtungia tenuicorpa 60.17

80.5

Zacco temminckii  147.08

Pungtungia herzi 7.03

Microphysogobio yaluensis 10.65

Pseudogobio esocinus 25.57

 Acheilognathus lanceolatus 12.88

Microphysogobio longidorsalis 13.88

Carassius auratus  20.95

Coreoleuciscus splendidus 19.51

 Hemibarbus mylodon 77.09

Hemibarbus longirostris 18.17

Zacco platypus 88.18

Cobitidae
Koreocobitis rotundicaudata 28.43

 Iksookimia koreensis 16.13

Leuciscinae Rhynchocypris kumganensis  4.8

Perciformes
Centropomidae Coreoperca herzi 99.16

Odontobutidae Odontobutis platycephala 21.88

Siluriformes
Siluridae Silurus microdorsalis 42.23

Amblycipitidae Liobagrus andersoni 5.95

Sum 719.74

Amphibia Anura Ranidae Rana dybowskii 122.4 13.5

Reptilia Squamata Elaphe Elaphe rufodorsata 4.83 0.53

Birds
Passeriformes

Troglodytidae Troglodytes troglodytes 2.6

3.74

Motacillidae Motacilla cinerea 4.73

Cinclidae Cinclus pallasii 20.19

Sylviinae Acrocephalus arundinaceus 3.92

Coraciiformes Upupidae Upupa epops 2.6

Sum 34.04

Crustacea Decapoda Astacoidea Cambaroides similis 15.84 1.73

Total 8 15 27 (species) 896.85 100

Table 3. Total food items found in the spraint of otters in Gangwon province. 

4. 고  찰

수달의 생태적 연구에 있어 배설물을 이용한 

연구는 수달의 식이습성, 세력권 연구뿐만 아니라 

군집의 크기, 서식지 이용(Habitat use)등을 연구

하는데도 매우 귀중한 정보로 활용되며, 수달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체군 생태연구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주어 많은 연구자들이 활발히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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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주제가 된다(Kruuk, 2006). 본 연구를 통

해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임을 증명하

였고, 수달의 서식습성은 육식성 어류(carnivorous 

fish)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어류에 국한되지 않고 양서류, 조류 등의 다양

한 섭식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는 강원도 홍천강 

유역의 다양한 먹이조건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파

악된다(남택우, 2004). 

조사기간 동안 내촌천에서 252개, 군업천 214

개 총 466개의 수달 배설물 종 분석 작업을 통해 

통계 처리 한 결과 두 하천에서 나타난 수달의 선

호 먹이종의 결과는 비슷함을 알수 있었다. 단지 

어류의 식이물이 두 하천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이나 이는 홍천강의 상류이자 지류라는 공통적인 

생태환경을 갖고 있으므로 계절적 변동의 요인으

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표 4). 수달의 선호 

식이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어류이며 그중에서도 

잉어과(Cyprinidae)의 갈겨니(Zacco temminckii)

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촌천과 군업천의 하천에 서

식하는 어류 중 우점종인 갈겨니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국도로공사, 2012). 이러한 

결과는 조사지역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우점종이 

수달이 사냥하기에 먹이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수달 식이물의 건중량은 계절별로 여름이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출현종에 있어서도 12과 24종

으로 가장 다양한 먹이활동을 이 계절에 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여름철 수

달은 하천 주변에 여름 철새와 텃새에 대한 포식

비율이 높았다. 노랑할미새,  물까마귀 및 개개비 

등은 여름하천에 흔히 발견되는 종이며, 수달의 

식이물로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후투티(Upupa 

epops) 등 다른 계절과는 달리 조류에 대한 섭식 

비율이 높았으며, 개구리과(Ranidae)는 계절에 상

관없이 연중 고루 먹이 섭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봄과 가을에 섭식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수달의 선호식이물에 대한 외국의 

조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Durbin, 1998, 

Ruiz-Olimo et al. 2001, Somers and Nel, 

2004) 수달의 식이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향

후 이 지역의 수달 관리방안에 중요한 자료로 활

용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홍천-양양간 고

속도로에 인접한 수달의 서식지인 관계로 서식지

이용에 대한 변동, 식이물의 공사기간 중 변화, 

인근의 소음에 대한 영향 등의 다양한 연구가 필

요하다(배상수 등, 2000). 또한 수달의 서식을 돕

기 위한 인공구조물에 대한 연구 및 이동경로 분

석에 대한 위치추적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Spring Summer Autumn

Gun-up Naechon Gun-up Naechon Gun-up Naechon

Fishes* 16.1 41.1 172.3 199.2 136.8 153.3

Amphibia 15.1 9.0 24.6 15.0 34.0 24.7

Reptilia 2.6

Birds 9.2 421.4 4.1

Crustacea 9.4 6.5

31.2 50.1 218.1 642.1 184.9 178.0

Table 4. Comparison of food items of sites among Gunup and Naechon streams and season

* Fishes found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wo streams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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