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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번식하는노랑부리백로 Egretta europhotes의둥지특성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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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Egret (Egretta europhotes) in South Korea1a

Jung-Hoon Kang2, In-Kyu Kim3, Hansoo Lee3, Dal-Ho Kim3, Shin-Jae Rhim4, Joon-Woo Lee5*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번식지에서 번식지 환경에 따른 둥지 특성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이들의 자연번식지에 둥지 터 조성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는 2013년 6월과 7월에 번식지환경이 서로 유사한 서만도(11개 둥지)와 황서도(14
개 둥지), 목도(10개 둥지)와 납대기섬(15개 둥지)의 4개 섬에서, 산란된 알이 있는 총 50개의 둥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4개 번식 집단의 둥지 특성은 황서도의 은폐도가 가장 높았고, 둥지 높이는 목도가 가장 높았으며, 재사용 

기간은 납대기섬, 둥지 깊이는 목도가 가장 깊었다. 유사한 번식환경인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는 목도와 납대기섬의 

두 번식 집단 간의 둥지 특성은 높이와 재사용 기간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서만도와 황서도의 두 번식 집단 간의 둥지 특성은 재사용 기간, 둥지 깊이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는 집단(목도, 납대기섬)과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집단(서만도, 황서도) 간의 

둥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은폐도, 둥지 단경, 둥지 깊이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경우 유사한 번식지 환경에서도 일부 둥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대 군락과 찔레꽃 

군락의 서로 다른 번식지 환경에서는 은폐도, 둥지 단경, 둥지 깊이의 3개 항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 후 

노랑부리백로의 자연번식지에 둥지 터를 조성하거나 번식지 관리방안 수립 시 은폐도, 둥지 터 식물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주요어: 은폐도, 높이, 두께, 서만도, 납대기섬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nest and breeding site conditions of Chinese Egret 
(Egretta europhotes) that breed in the uninhabited islets of the western coast of South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providing basic information required when 
building and managing artificial nests in their natural breeding habitats. Chinese Egrets make their nests in the 
shrub layers of Long Leaf Elaeagnus (Elaeagnus macrophylla), Arrow Bamboo (Pseudosasa japonic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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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 Brier (Rosa multiflora). A total of 50 breeding nests of Chinese Egret were investigated in June and July 
2013, with area-wise distribution as follows: Seomando (11 nests), Hwangseodo (14 nests), Mokdo (10 nests), 
and Napdaekiseom (15 nests). Vegetation coverage (cover, %), height from the ground to the top (height, ㎝), 
thickness from top to bottom of the nest (thickness, ㎝), reuse period, major axis (㎝), minor axis (㎝), and depth 
(㎝) of each nest were measur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nest characteristics of 4 breeding 
groups, the nests in Hwangseodo had the highest coverage, the nests in Mokdo were built in the highest places, 
the nests in Napdaekiseom showed the longest reuse period, and the nests in Mokdo had the greatest depth. The 
differences in height and reuse period were significant  between Mokdo and Napdaekiseom. Moreo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use period and depth between Seomando and Hwangseod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ver, minor axis, and depth between breeding groups that built nests on Arrow 
Bamboo (Mokdo and Napdaekiseom) and Baby Brier (Seomando and Hwangseodo). Nest characteristics of 
Chinese Egret were generally similar, while some variables showed different values for different breeding groups.

KEY WORDS: COVER, HEIGHT, THICKNESS, SEOMANDO, NAPDAEKISEOM

서 론

노랑부리백로(Egretta europhotes)는 황새목 백로과에 

속하는 종으로 전 세계 성체 생존집단이 2,600∼3,400개체 

정도로 국제적인 보호종이며, 적색목록에서는 취약종(VU)
에 해당된다(IUCN, 2014). 우리나라에서는 CHA(2005)와 

MOE(2012)에서 천연기념물 제361호와 멸종위기Ⅰ급으로 

종 자체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의 주

요 번식지는 Won(1988)에 의해 신도에서 처음 번식 집단이 

관찰된 이후, 경기도 일대의 무인도인 서만도, 섬업벌과 충

청남도 보령의 목도, 전라남도의 영광군의 칠산도, 납대기

섬 등이 알려져 있다(CHA, 2006). 최근 서해안 접경지역의 

비도와 인천광역시의 황서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추가로 확

인되었으나(Hwang 2011; NRICH, 2013) 최초 번식이 확인

된 신도의 번식 집단은 사진촬영, 잦은 인간의 출입 등으로 

1990년 이후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번식하고 있는 서

만도를 비롯한 서해안 번식지 역시 사진작가의 출입, 무단 

알 채취, 갯벌 체험 등 인간의 방해로 인해 번식지를 옮기거

나 번식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NRICH, 
2013). 우리나라의 번식실태 및 번식지에 대한 연구로는 

CHA(2010, 2011)와 NRICH(2008, 2013)의 연구보고서, 
Kang et al.(2008, 2013)의 연구가 있고, Kim(2006)에 의해 

칠산도에서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생태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으며, Hwang(2011)은 서해안 무인도인 서만도, 황서

도, 목도, 칠산도 등에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생태 

및 각 번식지 간 집단 유전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국외 연구로는 Zhou et al.(2010)에 의한 중국의 3개 주요 

월동지 간에 집단 유전 연구, Liang et al.(2007)에 의한 중

국의 번식지에서 둥지 터 선택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 간의 환경에 따른 

둥지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실태이다. 우
리나라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 환경은 국내

에서 번식이 최초 확인된 신도의 경우 암반과 나대지에서 

번식하였고, 경기도 권역의 서만도, 황서도는 찔레꽃(Rosa 
multiflora) 군락에서 번식하며, 보령 목도와 영광 납대기섬

은 이대(Pseudosasa japonica) 군락에서 번식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

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번식지를 대상으로 번식지 환

경에 따른 둥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이들의 자연번

식지에서 개체수 증대를 위한 둥지 터를 조성하거나 관리방

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지 선정

노랑부리백로는 서해안 무인도의 보리밥나무(Elaeagnus 
macrophylla), 이대 등의 관목이나 가시가 있는 찔레꽃으로 

이루어진 덤불지대를 주 번식지로 이용하는 습성이 있다. 
한국의 번식지는 경기도 일대의 무인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충청도 권역에는 보령의 목도가 있으며, 전라도 권역

에 칠산도 일대와 납대기섬이 있다. 번식지 중에서 인천광

역시 옹진군의 서만도와 황서도는 주로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을 하며, 충남 보령시의 목도와 전남 영광군의 납대기

섬은 이대 군락에서 번식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본 



852 강정훈․김인규․이한수․김달호․임신재․이준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9(6) 2015

연구에서는 한국의 번식지가 고루 포함되고 번식지 식생이 

차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번식지는 찔레꽃에 주로 번식하는 경기도 권역의 서만도와 

황서도, 이대에 주로 번식하는 충청도 권역의 목도와 전라

도 권역의 납대기섬의 총 4개 섬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Figure 1).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2. 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3년 6월과 7월에 번식지환경이 서로 유사

한 서만도(11개 둥지)와 황서도(14개 둥지), 목도(10개 둥

지)와 납대기섬(15개 둥지)의 4개 섬에서 산란된 알이 있는 

총 50개의 둥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둥지는 둥지의 상단

이 목본이나 초본 등에 의해 가려진 정도를 측정한 은폐도

(Cover, %), 지면에서부터 둥지 상단까지의 높이(Height, 
㎝), 둥지 아래에서 위까지의 두께(Thickness, ㎝), 재사용 

기간(Reuse year), 둥지의 장경(Major axis, ㎝), 단경

(Minor axis, ㎝), 둥지 깊이(Depth, ㎝)의 7개 항목을 조사

하였다. 재사용 기간의 경우 기존 둥지재료가 남아있는 정

도와 둥지재료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3년을 

최고로 하고 그 이상 사용한 것은 3년으로 간주하였다. 노랑

부리백로는 사람의 방해에 대해 민감한 종으로 장시간 번식

지에 머물 경우 포란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각 섬별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에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둥지를 위주로 측정하였으

며, 2인 1조로 빠르게 측정하여 섬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측정된 7개 항목에 대하여 번식지 간, 번식지 

환경 간에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번식지 간 둥지특성

서해안 번식지인 서만도, 황서도, 목도, 납대기섬의 4개 

노랑부리백로 번식지에서 각 섬별 둥지 특성에 대하여 분석

한 결과 서만도는 은폐도 73.6±30.2%, 높이 39.7±16.6㎝, 
두께 17.7±6.5㎝, 재사용 기간 2.0±0.6년, 둥지의 장경 

35.3±3.5㎝, 단경 30.2±2.4㎝, 깊이 3.8±0.9㎝ 였다(Table 
1). 황서도는 은폐도 83.6±18.4%, 높이 37.4±19.7㎝, 두께 

15.4±5.7㎝, 재사용 기간 2.6±0.5년, 둥지의 장경 39.0±5.5
㎝, 단경 32.9±4.7㎝, 깊이 3.6±3.0㎝ 였다(Table 1). 목도는 

은폐도 26.0±15.6%(Mean±SE), 높이 80.8±22.0㎝, 두께 

18.7±3.1㎝, 재사용 기간 2.0±0.4년, 둥지의 장경 38.2±3.8
㎝, 단경 32.5±3.6㎝, 깊이 6.1±2.5㎝ 였고(Table 1), 납대기

섬은 은폐도 32.7±23.2%, 높이 20.1±9.0㎝, 두께 20.1±9.0
㎝, 재사용 기간 3.0±0.0년, 둥지의 장경 39.9±5.2㎝, 단경 

34.1±5.0㎝, 깊이 6.0±2.3㎝ 였다(Table 1). 찔레꽃 군락에

서 번식하는 둥지인 황서도의 은폐도가 가장 높았고, 둥지 

높이와 깊이는 키가 큰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는 목도가 가

장 높았으며, 두께와 재사용 기간, 장경과 단경은 오랜 기간 

동일 섬을 번식지로 이용하는 납대기섬이 가장 높았다. 납
대기섬의 경우 2003년부터 번식이 확인되어(CHA, 2006) 
대부분 10년이상 번식한 둥지로 일반 백로류의 둥지와 마찬

가지로 오래 사용할수록 둥지의 두께와 크기가 컸다. 4개의 

섬에서 분석된 7개의 항목에 대하여 각 섬별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은폐도(Kruskal-Wallis test, χ2=26.482, p<0.001), 
높이(χ2=27.278, p<0.001), 재사용 기간(χ2=25.507, p<0.001), 
둥지 깊이(χ2=16.804, p<0.01)의 4개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번식

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경우 각 번식지 간에 일부 둥지 특성

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은폐도는 노랑부리백

로의 번식 성공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태풍이나 햇빛 

또는 기타 천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 판단

된다. Liang et al.(2007)에 의하면 중국의 번식지에서 둥지 

터 선택 시 주로 덤불의 바닥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덤불

내부에 있는 경우는 덤불속에 둥지가 위치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인 황서도의 은폐도가 높은 것과 일치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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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Mokdo (n=10) 26.0±15.6 80.8±22.0 18.7±3.1 2.0±3.0 38.2±3.8 32.5±3.6 6.1±2.5
Napdaekiseom (n=15) 32.7±23.2 20.1±9.0 20.1±9.0 3.0±0.0 39.9±5.2 34.1±5.0 6.0±2.3

Statistics Z -0.601 -4.165 -0.586 -4.456 -1.162 -0.904 -0.085
p 0.548 <0.001 0.558 <0.001 0.245 0.366 0.932

Table 3.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Mean±SE) in Mokdo and Napdaekiseom

Area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Seomando (n=11) 73.6±30.2 39.7±16.6 17.7±6.5 2.0±0.6 35.3±3.5 30.2±2.4 3.8±0.9
Hwangseodo (n=14) 83.6±18.4 37.4±19.7 15.4±5.7 2.6±0.5 39.0±5.5 32.9±4.7 3.6±3.0

Statistics
Z -0.676 -0.521 -0.771 -2.209 -1.959 -1.749 -2.182
p 0.499 0.603 0.441 0.027 0.050 0.080 0.029

Table 2.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Mean±SE) in Seomando and Hwangseodo

Area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Seomando (n=11) 73.6±30.2 39.7±16.6 17.7±6.5 2.0±0.6 35.3±3.5 30.2±2.4 3.8±0.9
Hwangseodo (n=14) 83.6±18.4 37.4±19.7 15.4±5.7 2.6±0.5 39.0±5.5 32.9±4.7 3.6±3.0

Mokdo (n=10) 26.0±15.6 80.8±22.0 18.7±3.1 2.0±3.0 38.2±3.8 32.5±3.6 6.1±2.5
Napdaekiseom (n=15) 32.7±23.2 20.1±9.0 20.1±9.0 3.0±0.0 39.9±5.2 34.1±5.0 6.0±2.3

Statistics χ2 26.482 27.278 3.548 25.507 6.719 8.198 16.804
p <0.001 <0.001 0.315 <0.001 0.081 0.042 <0.01

Table 1. Results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Mean±SE) in breeding sites

한 납대기섬의 경우도 대부분의 둥지가 바닥에 있어 태풍으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높이와 두께가 동일하였고 

재사용 기간의 경우도 측정한 모든 둥지가 3년 이상 사용하

였으므로 평균이 3년으로 가장 높았다. 둥지의 깊이는 이대

에서 번식하는 목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목도의 경우 키가 

큰 이대에서 번식하므로 둥지를 견고하게 짓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번식지 환경 간 둥지특성

유사한 번식지 환경인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서만도

와 황서도의 두 번식 집단 간의 둥지 특성의 차이는 재사용 

기간(Mann-Whitney test, Z= -2.209, p<0.05), 둥지 깊이

(Z= -2.182, p<0.05)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다(Table 2). 또한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는 목도와 납대기

섬의 두 번식 집단 간의 둥지 특성은 높이(Z= -4.165, 
p<0.001), 재사용 기간(Z= -4.456, p<0.001)의 2개 항목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이러한 차이는 번식

지 환경이 유사하여도 동일한 번식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

는 번식지와 매년 둥지를 새로 짓는 번식지와의 차이로 판

단된다. 황서도와 납대기섬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장소를 이

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만도의 경우 인간의 방해 등으

로 섬 내에서 번식지를 옮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목도의 경우 납대기섬의 이대보다 키가 크고 바닥이 아

닌 이대 중간에 둥지를 짓기 때문에 둥지의 높이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번식지 환경인 이대 군락에서 번식하

는 집단(목도, 납대기섬)과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집단

(서만도, 황서도) 간의 둥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대 군락

에서 번식하는 집단(n=25)은 은폐도 30.0±20.8%, 높이 

44.4±33.6㎝, 두께 19.5±7.2㎝, 재사용 기간 2.6±0.6년, 둥
지의 장경 39.2±4.8㎝, 단경 33.5±4.6㎝, 깊이 6.0±2.4㎝ 

였고, 찔레꽃 군락에서 번식하는 집단(n=25)은 은폐도 

79.2±24.8%, 높이 38.4±18.5㎝, 두께 16.4±6.2㎝,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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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tion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Arrow Bamboo (n=25) 30.0±20.8 44.4±33.6 19.5±7.2 2.6±0.6 39.2±4.8 33.5±4.6 6.0±2.4

Baby Brier (n=25) 79.2±24.8 38.4±18.5 16.4±6.2 2.3±0.6 37.4±5.1 31.7±4.1 3.7±2.3

Statistics Z -5.066 -0.194 -1.732 -1.675 -0.932 -1.979 -3.963
p <0.001 0.846 0.083 0.094 0.351 0.048 <0.001

Table 4.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Mean±SE) in Arrow Bamboo nest and Baby Brier

기간 2.3±0.6 년, 둥지의 장경 37.4±5.1㎝, 단경 31.7±4.1㎝, 
깊이 3.7±2.3㎝ 였다(Table 4). 분석된 7개 항목 중 이 두 

집단 간에 둥지 특성의 차이는 은폐도(Z= -5.066, p<0.001), 
둥지 단경(Z= -1.979, p<0.05), 둥지 깊이(Z= -3.963, 
p<0.001)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경우 유

사한 번식지 환경에서도 일부 둥지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내

지만 이대 군락과 찔레꽃 군락의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번식지 환경에서도 은폐도, 둥지 단경, 둥지 깊이의 3가지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은폐도는 노랑부리백로의 번식 성공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으로 이대 군락보다는 찔레꽃 군락이 은폐도

가 2배 이상 높았으며, 둥지 단경, 깊이는 둥지를 재사용하

거나 새로 짓는 이대 군락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

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 또한 중국의 노랑부리백로

와 마찬가지로 태풍 등을 피하기 위해 찔레나 이대 등의 

덤불 바닥을 선호하고(Liang et al., 2007), 덤불의 중간에 

둥지를 만들 경우 은폐도가 높은 곳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랑부리백로의 둥지 터 조성시 기존 번식

지에 찔레꽃이 자생할 경우 이대 보다는 찔레꽃을 식재하여 

덤불을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CHA(2010)와 Hwang(20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령의 목도에서 번식하는 집단과 나머지 지역인 서만도, 
황서도, 납대기섬의 번식 집단 간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

타난다고 하였으며, Zhou et al.(2010)에 의하면 중국의 3개 

주요 월동지 내에서 월동하는 노랑부리백로 집단 간에 유전

적인 교류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번식지 

간에 둥지 특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사한 번식지 환

경, 서로 다른 번식지 환경 간에도 둥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번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경

우 번식지 환경에 의한 차이에 의해 둥지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에 우리나라 및 중국 외에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의 신규 번식지(Furugelm Island)
가 확인된바 있고(Litvinenko and Shibaev, 2000), 점차 노

랑부리백로 번식지가 추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 지역과 한국 집단 간 유전적 차이와 둥지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된다면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

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내 서로 다른 번식지에서 

번식지 환경에 따른 번식성공률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

행 된다면 노랑부리백로의 둥지 터 조성이나 생존 개체수 

증대에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 환경이 둥지 특성 

및 둥지 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번식 성공 

여부와 생존 개체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향후 노랑부리백로의 자연 번식지에서 개체수 

증대를 위해 둥지 터를 조성하거나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대상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번식지 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 후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여 둥지 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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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1 90 35 15 1 30 30 5
2 100 34 10 2 34 29 4
3 90 70 12 2 33 28 3.5
4 10 34 18 2 40 29 3
5 20 44 12 1 35 31 3
6 60 56 16 2 30 29 5
7 70 66 14 2 33 28 3.5
8 90 25 25 3 36 29 3
9 80 28 28 3 40 30 2.5
10 100 30 30 2 37 32 4
11 100 15 15 2 40 37 5

Mean 73.6 39.7 17.7 2.0 35.3 30.2 3.8
SE 30.2 16.6 6.5 0.6 3.5 2.4 0.9

Appendix 1.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in Seomando

No.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1 100 63 12 2 27 26 6
2 90 39 10 2 34 27 1
3 50 30 30 3 45 39 2
4 100 20 20 3 47 37 11
5 50 74 16 3 34 30 2.5
6 60 41 12 3 34 30 2
7 80 55 16 2 42 32 2.5
8 70 66 15 2 42 30 2
9 90 29 13 2 40 30 2.5

10 100 42 7 2 43 32 1.5
11 80 15 15 3 40 38 2
12 100 13 13 3 43 40 2.5
13 100 24 24 3 33 30 3
14 100 13 13 3 42 40 10

Mean 83.6 37.4 15.4 2.6 39.0 32.9 3.6
SE 18.4 19.7 5.7 0.5 5.5 4.7 3.0

Appendix 2.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in Hwangse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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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1 50 62 18 2 36 28 3.5
2 30 82 18 2 40 32 5
3 20 68 20 2 38 32 8
4 10 130 13 1 37 33 8
5 30 60 25 2 48 42 12
6 50 83 20 2 34 30 5
7 40 108 20 2 40 32 5
8 10 75 15 2 35 34 6
9 10 55 18 3 38 32 4

10 10 85 20 2 36 30 4
Mean 26.0 80.8 18.7 2.0 38.2 32.5 6.1

SE 15.6 22.0 3.1 0.4 3.8 3.6 2.5

Appendix 3.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in Mokdo

No.
Characteristics of Nest Size of Nest

Cover
(%)

Height
(㎝)

Thickness
(㎝)

Reuse
year

Major
axis (㎝)

Minor
axis (㎝)

Depth
(㎝)

1 10 35 35 3 40 33 6
2 10 25 25 3 36 30 3
3 90 4 4 3 37 32 8
4 50 11 11 3 40 36 4
5 60 23 23 3 40 34 4
6 50 10 10 3 57 50 10
7 20 30 30 3 40 35 5
8 40 28 28 3 36 30 5
9 40 20 20 3 33 30 4

10 20 10 10 3 43 35 10
11 20 28 28 3 38 30 5
12 10 29 29 3 42 37 5
13 50 10 10 3 36 32 10
14 10 19 19 3 40 30 6
15 10 19 19 3 40 38 5

Mean 32.7 20.1 20.1 3.0 39.9 34.1 6.0
SE 23.2 9.0 9.0 0.0 5.2 5.0 2.3

Appendix 4. Result of Chinese Egret nest measurement in Napdaekise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