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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야생동물위치추적장치(WT-200)을 이용하여 국내에 월동․번식하는 흰뺨검둥오리 서식지 이용을 파악

하여, 우리나라 수조류 서식지 보호․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복하천과 청미천, 충청남

도 곡교천, 충청북도 병천천, 전라북도 만경강 등 5개 하천과 제주도 용수저수지 1개 저수지로 흰뺨검둥오리 25개체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다. 25개체중 12개체가 국외이동하였으며, 도착지는 중국, 북한, 러시아였다. 평균 이동거리는 

683㎞이었으며, 최대 1,238㎞였다. 국내에 잔류한 13개체의 일일 평균이동거리는 1.0±0.89㎞이었으며, 최대 이동거리

는 23.8㎞이었다. 평균 북상일 이전인 월동기의 일일 평균 이동거리는 0.9㎞였으며, 최대 14.6㎞였고, 번식기에는 

평균 1.3㎞, 최대 14.4㎞이었다. 흰뺨검둥오리는 국내에서 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논, 밭 저수지 

등의 순이었다. 월동기 동안 하천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번식기에는 논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월동기 주간과 

야간모두 하천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논과 밭의 이용률은 주간보다 야간에 높았다. 번식기에는 주간과 야간 

모두 논의 이용울이 가장 높았으나, 야간에 하천의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밭의 이용률이 감소하였다. 논은 하천은 시기에 

따라 흰뺨검둥오리의 이용형태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 하천과 인접한 논을 이용하였다.   

주요어: 수조류, 논, 하루이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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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nderstanding the habitats on spot-billed duck that wintering-breed in the korea, which using 
the GPS-Mobile based Telemtry (WT-200), I tried to take advantage as the basic data of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habitats of the waterbirds of Korea. Study area is Gyeonggi-do Bokhacheon, Chonmichon, 
Chungcheongnam-do Gokugyochon, Chungcheongbuk-do Byeongcheoncheon, Jeollabuk-do Mangyunggang, 
which  Five rivers and Jeju Island reservoir, I have attached  the tracking of the location(WT -200)  to the 
twenty-five spot-billed ducks. among twenty five ducks, twelve ducks moved to overseas countries, the arr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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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was China,  North Korea, Russia. Moving average distance was 683㎞, the largest distance was 1,238㎞. 
The average northbound starting date was April 26. The average daily movement distance of thirteen ducks 
remaining in the domestic country is 1.0 ± 0.89㎞, maximum travel distance was 23.8㎞. The average daily 
movement distance of wintering prior to average going north dating is a 0.9㎞, is the largest 14.6㎞, the breeding 
season is an average 1.3㎞, maximum was 14.4㎞. Spot-billed duck used the rivers in domestic country most 
frequently, following was rice field, a filed, reservoir. It used the river most frequently during the wintering 
period, in the breeding season it used paddy paddies most frequently. While wintering, during the day and 
night’s utilization rate was the highest in the river, but utilization rate was incleased on filed, paddy filed at night. 
During breeding season, daytime and night’s utilization rate was the highest but, utilization rate was increased 
on river and utilization rate was decreased on river. In accordance with time change, spot-billed duck showed 
different tendency in paddy fields, and they utilized the filed adjacent to rivers mostly.

KEY WORDS: WATERBIRDS, RICE FIELD, DAILY MIGRATION DISTANCE

서 론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는 우리나라에 서식

하는 야생조류의 개체수 중 5~6위(약 60,000개체 이상)이 

관찰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조류이다(NIBR, 2011~2014). 
다양한 유형의 내륙습지와 해안습지에서 서식하며, 논, 호
소, 소택지, 간척지, 하천, 하구, 해안 등지에서 영소한다. 
번식기가 지난 여름철에는 암수 한쌍이 짝지어 갈대, 줄풀, 
창포등이 무성한 습지에서 서식하며 겨울철 큰무리로 서식

한다. 한반도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이며, 또한 겨울

철 북쪽의 번식 집단이 남하 월동하는 흔한 겨울철새이다

(Won and Kim, 2011). 
최근 전세계적으로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

루엔자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류인플루엔

자 발생시기는 야생조류의 이동시기와 일치하여 조류인플

루엔자 전파에 야생조류는 주요 전염원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Liu et al., 2005, Olsen et al., 2006). 국내에서도 청둥

오리 및 원앙 등의 야생조류로부터 바이러스가 직접 분리 

동정되었으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국내 양계 농장 

발생 바이러스와 일치하였다(Kim et al., 2011, Lee et al., 
2011).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원인 및 질병전파는 야생

조류에 의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후 오염된 분변에 

의해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2차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Kim et al., 2012). 따라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야생조류의 이동, 분포양상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최근 자연습지의 개발로 많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감소

하고 있으며, 습지와 이를 서식지로 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Nam et al., 2012). 최근 새만금

의 방조제 공사 이후 흰뺨검둥오리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흰뺨검둥오리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흰뺨검둥오리가 주로 이용하는 논은 훼손된 자연습지를 대

체할 대체서식지로 각광을 받고 있어 흰뺨검둥오리의 보호

관리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관리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흰뺨검둥오리에 관한 연구는 단일종 자체보다는 철새 도

래지내 수조류 군집 연구시 흰뺨검둥오리 개체수 변동과 

흰뺨검둥오리를 포함한 수조류 군집과 기온, 먹이자원 등 

환경요인과 상관관계 등 다른 수조류와 함께 포괄적으로 

일부분 수행된 바 있다(Kang et al., 2008; Kang et al., 
2010; Kang et al., 2011). 흰뺨검둥오리의 이동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가락지를 이용한 재포획 연구시 일부 수행된 바 

있다(Cho et al., 2013). 위성추적장치(Satellite telemetry)를 

이용한 연구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시·공간적 이동에 관

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며, 조류의 이동

시기, 이동경로, 행동 등 국제적인 규모의 연구를 통해 대상

종의 보호·관리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Aebischer and Robertson, 1993; Yamaguchi et al., 2008; 
Krementz et al., 2011).  본 연구는 야생동물위치추적장치

(WT-200)을 이용하여 국내에 월동·번식하는 흰뺨검둥오리 

서식지 이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수조류 서식지 보호·관
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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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s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경기도 이천시 복하천, 안성시 청

미천,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 충청북도 진천군 병천, 전라

북도 만경강, 제주도 용수저수지에서 실시하였다. 복하천과 

청미천, 곡교천, 병천, 만경강 등 5개 하천은 수심이 비교적 

낮고 유속이 완만하며, 수변부와 제방사이에는 넓은 고수부

지가 있다. 주변에는 넓은 농경지가 있으며, 인근에는 대도

시가 위치해 있다. 용수저수지는 제주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심이 깊고 수변부에는 초지, 자갈 등이 산재해 있다. 
저수지 주변으로 산림이 존재하며 제방 밖에는 작은 습지, 
밭이 존재한다.

2. 부착 현황

연구에 이용된 흰뺨검둥오리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천과 저수지의 수변부에서 Cannon-net을 이용

하여 포획하였다. 포획된 개체는 즉시 새주머니(Bird-back)
에 넣어 10~20분 정도 안정화 시켰으며, 이후 각 개체 무게

를 측정하여 추적 대상 개체를 선별하였다. 비행에 있어 행

동제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추적기의 무게는 5%이하 이므

로(Kenward 1985), 야생동물위치추적기의 무게가 50g임을 

고려하여 추적 대상개체는 1kg이상의 개체를 대상으로 하

였다. 야생동물위치추적기는 Kenward(1985)를 참고하여 

백팩(Back-Pack) 형태로 부착하였다.
위치추적에 사용된 WT-200은 GPS를 통해 획득된 좌표

를 이동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방식(WCDMA방

식)을 통해 통합서버로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연구자는 웹에

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GPS좌표는 개체별로 1일 

1회, 2회, 8회 획득하였다.

3. 추적 현황

흰뺨검둥오리 25개체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

지 위치추적을 실시하였다.  복하천의 개체는 2013년 12월 

19일, 31일, 2014년 12월 11일부터 추적을 실시하였고 청

미천은 2014년 12월 5일부터, 곡교천은 2014년 2월 21일, 
25일 26일부터 추적을 실시하였다. 복하천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실시하였고, 제주도는 2013년 3월 12일부터 추적

하였다. 만경강은 2012년 10월 25일과 2013년 11월 21일, 
22일, 2014년 2월 28일과 3월 1일부터 추적을 실시하였다

(Table 1). 이 중 12개체(복하천의 B1, B2개체와 곡교천의 

G1, G2, G3, G4, G5, G6개체, 제주도의 J1, 만경강의 M1, 
M2, M3개체)는 국외 이동하였다. 

4. 서식지 이용

국내 잔류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흰뺨검둥오리 25개체 

중 13개체에 대하여 서식지 이용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획득된 좌표를 2015년에 제작된 구글 지도(google ma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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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ght area No. Tracking Period Battery 
lifespan(Day)

No. of GPS 
Fixed

GPS Fixed 
time/day

Byungcheon 
cheon

B1  Dec. 19. 2013 - May. 16. 2014 148 147 1
B2  Dec. 11. 2014 - May. 22. 2015 162 325 2
B3  Dec. 31. 2013 - Jul. 11. 2014 192 190 1
B4  Dec. 31. 2013 - Jan. 15. 2015 380 372 1
B5  Dec. 19. 2013 - Sep. 08. 2014 263 263 1
B6  Dec. 11. 2014 - May. 15. 2015 155 308 2
B7  Dec. 11. 2014 - May. 10. 2015 150 301 2

Cheongmi cheon C1  Dec. 05. 2014 - Jun. 02. 2015 179 358 2

Goggyo cheon

G1  Feb. 21. 2014 - Jun. 24 123 124 1
G2  Feb. 21. 2014 - Apr. 22. 2015 425 423 1
G3  Feb. 25. 2014 - Jun. 17 112 111 1
G4  Feb. 26. 2014 - May. 27 90 90 1
G5  Feb. 26. 2014 - Jan. 04. 2015 312 307 1
G6  Feb. 26. 2014 -  Jun. 23 117 117 1
G7  Feb. 21. 2014 - Aug. 08 168 167 1

Bokha cheon H1  Nov. 25. 2014 - May. 16. 2015 172 346 2

Jeju Is.
J1  Mar. 12. 2013 - May. 21 70 558 8
J2  Mar. 12. 2013 - Nov. 08 241 215 1
J3  Mar. 12. 2013 - May. 29 78 598 8

Mangyung river

M1  Nov. 22. 2013 - Jun. 26. 2014 216 219 1
M2  Oct. 25. 2012 - May. 02. 2013 189 191 1
M3  Oct. 25. 2012 -  Mar. 25. 2013 151 152 1
M4  Nov. 21.2013 - Jul. 23. 2014 244 224 1
M5  Mar. 01. 2014 - Sep. 22 205 195 1
M6  Feb. 28. 2014 - Sep. 12 196 196 1

Average 189.52 259.88

Table 1. Summary of WT-200 information for 25 Spot-billed duck

통해 서식지를 확인하였으며, 서식지는 하천, 논, 밭, 저수

지, 농수로, 바다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분된 서식지는 평균 

북상일인 4월 26일을 기준으로 월동기와 번식기로 구분하

여 파악하였다.

결 과

1. 흰뺨검둥오리 이동 현황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흰뺨검둥오리 25개체 중 12개체가 

국외이동을 하였다. 중국으로 6개체(B1, G1, G4, G6, M1, 
M2)가 이동하였으며, 북한으로 5개체(B2, G2, G5, J1, 
M3), 러시아로 1개체(G3)가 이동하였다. 평균 이동거리는 

683.8㎞이었고, 최대 1,238㎞이었다. 최초 북상일은 3월 6
일이었다(Table 2, Figure 2).

2. 이용지역 및 이동거리

부착개체별 주요 이용지역 및 이동거리를 파악한 결과 

하루 최대이동거리는 66.0㎞(M5)이었으며, 평균 이동거리

는 1.0±0.89㎞이었다. 월동기 평균 이동거리는 0.9±0.78㎞
이었으며, 번식기 평균 이동거리는 1.3±1.67㎞이었다. 복하

천에서 부착한 흰뺨검둥오리(H1)는 부착지역에서 최대 

56.1㎞떨어진 한강하구까지 이동하였으며, 주요 이용지역

은 부착지역 반경 6㎞이내의 하천, 농경지 등을 이용하였다. 
GPS좌표간 거리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이동거리는 

2.7±2.5㎞이었으며, 평균 월동기 평균 이동거리는 2.4±1.7
㎞, 최대 56.1㎞, 평균 번식기 평균 4.5±3.6㎞, 최대 9.7㎞이

었다. 청미천(C1)에서 부착한 흰뺨검둥오리는 부착지역에

서 반경 5㎞이내의 하천과 농경지 등에서 서식하였으며 

GPS좌표간 거리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0.7±2.11㎞이었으며, 월동기 평균 거리는 0.8±1.5㎞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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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sing ratio of total habitats during the tracking 
periodFigure 2. Migration route of Spot-billed ducks

ID Migration Starting Date Terminal Country Lineal distance(km)
B1 2-May China 760 
B2 5-May North Korea 174 
G1 11-May China 682 
G2 8-Apr North Korea 261 
G3 2-May Russia 1072 
G4 7-May China 884 
G5 1-May North Korea 419 
G6 1-May China 1220 
J1 28-Apr North Korea 403 

M1 28-May China 1238 
M2 8-Apr China 906 
M3 6-Mar North Korea 187 

Average 683.8

Table 2. Migration starting date and distance of Spot-billed ducks 

3.4㎞이었으며, 번식기 평균 거리는 0.4±0.6㎞, 최대 1.8㎞
이었다. 만경강(M4, M5, M6)에서 부착한 흰뺨검둥오리는 

부착지역에서 반경 15㎞이내의 하천과 농경지 등에서 서식

하였으며 GPS좌표간 평균 이동거리는 1.3±2.1㎞이었다. 
월동기 평균이동거리는 0.6±1.4㎞, 최대 10.5㎞이었으며, 
번식기 평균 이동거리는 1.5±4.6㎞, 최대 66.0㎞이었다. 병
천천(B3, B4, B5, B6, B7)에서 부착한 흰뺨검둥오리는 부

착지역에서 반경 4㎞이내의 하천과 농경지를 이용하였으

며,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0.7±1.7㎞, 최대 7.5㎞를 이동하

였다. 월동기 평균 이동거리는 0.8±2.14㎞, 최대 7.5㎞이었

고 번식기 평균 이동거리는 0.5±1.1㎞, 최대 4.7㎞이었다. 

곡교천(G7)에서 부착한 흰뺨검둥오리는 부착지역에서 반

경 4㎞이내의 농경지와 하천으로 이동 서식하였으며,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0.2±0.1㎞, 최대 6.2㎞를 이동하였다. 월
동기 평균 이동거리는 0.3±0.2㎞였고, 최대 6.2㎞이었으며, 
번식기 평균 이동거리는 0.2±0.1㎞, 최대 0.7㎞ 이었다. 제
주도(J2, J3)에서 부착한 흰뺨검둥오리는 부착지에서 최대 

3㎞떨어진 차귀도까지 이동하였으며, 주요 이용지역은 부

착지역에서 약 2㎞이내의 습지, 밭, 하천 등에서 서식하였

다. GPS좌표간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0.4±0.5㎞이었으며, 
최대 3.7㎞이었다. 월동기 평균 이동거리는 0.3±0.13㎞이

었으며, 최대 3.7㎞이었다. 번식기 평균이동거리는 0.4±1.0
㎞이었으며 최대 3.7㎞이었다(Table 3).

3. 서식지 이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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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Wintering time Breeding time
Average Max. distance Average Max. distance Average Max. distance

Byungcheon 
cheon 2.7±2.5 56.1 2.4±1.7 56.1 4.5±3.6 9.7 

Cheongmi cheon 0.7±2.11 3.4 0.8±1.5 3.4 0.4±0.6 1.8 
Goggyo cheon 1.3±2.1 66.0 0.6±1.4 10.5 1.5±4.6 66.0 
Bokha cheon 0.7±1.7 7.5 0.8±2.14 7.5 0.5±1.1 4.7 

Jeju Is. 0.2±0.1 6.2 0.3±0.2 6.2 0.2±0.1 0.7 
Mangyung river 0.4±0.5 3.7 0.3±0.13 3.7 0.4±1.0 3.7 

Average 1.0 23.8 0.9 14.6 1.3 14.4 
S.D. 0.89 29.04 0.78 20.51 1.67 25.45 

Table 3. The moving distances(km) of Spot-billed ducks 

Wintering time Breeding time

Figure 4. Comparing used habitats in wintering and Breeding time

위치추적기 부착 이후 GPS 수신 좌표 지점을 위성지도

(google map)로 확인하여 이용지역을 분석한 결과 총 3,733
개의 지점이 확인되었다. 이용지역은 하천이 46.1%로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논(34.0%), 밭(11.0%), 
저수지(1.8%), 바다(1.8%), 농수로(1.6%)등의 순이었다

(Figure 3).
월동기에 가장 많이 이용한 서식지는 하천이었으며 이용

율은 68.8%였다. 다음으로 논(12.9%), 밭(11.7%), 농수로

(3.3%), 저수지(3.2%) 등의 순이었다. 주간에는 하천이 

68.8%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논(12.9%), 밭
(11.7%), 농수로(3.3%), 저수지(3.2%)등의 순이었다. 야간

에는 하천이 55.4%로 가장 이용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논

이(20.9%), 밭(14.9%), 저수지(4.9%), 농수로(3.4%)등의 

순이었다. 주간과 야간 모두 하천에서 이용율이 가장 높았

으며, 논, 밭, 저수지 등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igure 4 and 5). 번식기에는 논에서 이용율 55.2%로 

가장 높은 이용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하천(23.3%), 밭
(10.3%), 바다(3.6%), 저수지(0.5%)등의 순으로 확인되었

다. 주간에는 논에서 62.7%로 가장 이용율이 높았으며, 다
음으로 하천(20.4%), 밭(15.4%), 저수지(1.2%)등의 순이었

다. 야간에는 논이 이용율 51.7%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

며, 다음으로 하천(42.3%), 밭(4.4%), 바다(0.2%)등의 순으

로 확인되었다(Figure 4 and 5). 번식기의 주간과 야간 모두 

논에서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며, 하천, 밭 등의 순으로 이용

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번식기에 이용한 논은 대부분 하천

에서 1km이내의 논을 이용하였다.

고 찰

흰뺨검둥오리는 겨울철 국내에 우점하는 주요 종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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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Night

Figure 5. Comparing used habitats in day and night time

남해안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2000년 140,000개체 이상이 

도래하였으나, 2003년 50,000개체 정도로 크게 감소 후 현

재까지 70,000∼80,000개체가 꾸준히 도래하고 있다. 전체

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흰뺨검둥오

리의 국내 월동지인 해안, 간척지 호수, 하구역, 저수지의 

서식환경의 변화에 의한 결과와 국내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개체수 감소와 맞물린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NIBR, 
2012). 

조류의 일일 이동은 먹이자원, 먹이의 양, 취식지와의 거

리, 방해요인, 기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며 수조

류의 일일 이동 현황 파악은 월동서식지의 관리에 있어 중

요한 요인이다(Yoo et al., 2008; Davis and Afton, 2010; 
Link et al., 2011; Kang et al., 2014). 먹이 자원의 양은 

이동거리, 분포지역 등에 영향을 주며 특히 행동권내에서 

안정적인 먹이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일정한 면적과 

서식지를 고정적으로 이용한다(Chung et al., 2010). 본 연

구에서 흰뺨검둥오리의 일일 이동은 평균 1.0±0.89㎞, 최대 

23.8㎞로 청둥오리 일일 이동거리인 0.8㎞, 최대 33km (Kang 
et al., 2014)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국 미시시피

에서 청둥오리의 평균 이동거리가 2.5㎞, 최대 이동거리 

25.8㎞(Davis and Afton, 2010)인것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또한 월동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흰뺨검둥오리가 다양한 먹이

원을 이용할 수 있는 서식지에서는 이동거리가 감소하고 

먹이가 감소할 경우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식지가 파괴된 경우 더 먼거리를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 

것(Davis and Afton, 2010)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월동

시기가 지남에 따라 논의 낙곡량이 줄어들어 먹이원이 감소

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흰뺨검둥오리의 서식지는 논과 하천의 비중

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주간과 야간 동안의 하천 이용율이 

가장 높았으나, 야간의 논 이용율은 주간의 논 이용율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흰뺨검둥오리는 월동 서식지에서 수

계와 농경지를 이용하며, 농경지에서 주로 먹이 활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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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dassarre and Bolen, 1994). 야간

의 먹이활동을 고려하면 흰뺨검둥오리가 월동기간 동안 논

을 취식지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Stafford et al., 2010). 한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논둑을 

서식지로 이용하는 빈도가 다른 오리기러기류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텃새 개체군이 번식기(벼 생육기간)동안 

논둑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과(Nam et al., 2012), 본 연구에

서 또한 번식시기에 논에서 이용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야간보다 주간에서 논의 이용율이 비교적 높은 결

과가 나타난 것은 번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갈대, 창포 등 키가 크고 밀도가 높은 

습지에서 번식하는 종으로(Won et al., 2011) 번식으로 인

해 논의 이용율이 높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흰뺨검둥오리는 국내에서 시기에 따라 다른 유형의 서식

지(논, 수계, 저수지, 밭 등)를 이용하는 패턴을 보였다. 각각

의 서식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상호보완적

인 서식지로서 이용되고 있었다(Kang et al., 2014). 우리나

라 특성상 부족한 자연습지를 대체하여 논습지는 수조류의 

서식지로서 가치가 더욱 높으며(Fasola and Ruiz, 1996; 
Elphick, 2000; Maeda, 2001; Czech and Parsons, 2002; 
Sanchez-Guzman et al., 2007; Toral and Figuerola, 2010; 
Nam et al., 2012), 계절적인 변화에 단시간에 환경이 변화

하며, 이에 맞게 흰뺨검둥오리의 논의 이용 형태 또한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과 하천은 흰뺨검둥오리의 

서식에 가장 중요한 서식지이며, 이 결과로 논과 하천의 생

태적인 관리는 흰뺨검둥오리의 개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봄철과 여름철 번식기에 농약

의 사용을 줄이고, 낙곡의 존치를 위해 곤포사일리지(볏짚

말이)를 지양하여 흰뺨검둥오리를 비롯한 수조류의 서식지

를 관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는 흰뺨검둥오

리의 보호관리 및 서식지인 논과 하천 관리에 대한 기초자

료로 이용 가능할 것이며,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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