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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박쥐의 다양성과 생태계 속에서 역할에 대한 가치와 중

요성은 재평가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박쥐 개체군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서식지 상실 및 질병 등 위

험에 노출된 박쥐 개체군이 급감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Foley et al., 2011). 하지만 박쥐 개체군이 급감되는 현상

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원규명을 위한 연구

는 미비하다 (Lorch et al., 2011).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애기박쥐과 (Vesper-

tilionidea) 종은 진화적 성공과 더불어 다양한 생존전략의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온대지역에서 동면을 선택한 종의 

생존전략은 온도 선호도에서 뚜렷해진다 (Speakman and 
Racey, 1989; Thomas et al., 1990; Webb et al., 1996; Arlet-
taz et al., 2000). 온대성 박쥐가 동면을 수행하기 위해 선

택한 온도 (동면처, 체온)는 종간 차이를 나타내며 (Webb et 
al., 1996; Kim et al., 2014), 동면기 동안의 에너지대사 등 

생존전략과 밀접하게 상관된다 (Geiser, 1998). 또한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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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는 종의 온도 선호도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동

면처에 출현된 박쥐 종수는 동면처의 온도와 밀접하게 연

관되고 (Kim et al., 2014), 동면처 내 미소서식지 온도 특

성은 박쥐의 생존전략에 영향을 준다 (Sandel et al., 2001; 
Kokurewicz, 2004; Boyles et al., 2007). 특히 멸종위기 1급 

종인 붉은박쥐의 동면처 선택은 동면기 동안 온도 선호도

와 밀접하게 상관되며 붉은박쥐의 온도 선호도는 분포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 (Kim et al., 2013).
온도 의존도가 높은 온대지역에서 박쥐의 동면처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개체군 경향 분석 및 평가는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Battersby, 2010). 박쥐의 동

면집단에 대한 온도 선호도, 개체수 변화, 번식생태 및 잠

자리 특성 등의 생물 정보의 수집은 개체군에 대한 정량

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며 서식지 보호 및 관리 방안 등 정

책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Brack, 2007; Encarnação et al., 
2012).

멸종위기종인 박쥐종의 개체군 경향 및 위협요인을 진

단하고 평가할 때 동면처 내 대상 종의 개체수의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은 개체군 변화 및 경향,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준다 (Ingersoll et al., 2013). 동면 중인 박쥐 

집단은 동굴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관찰되며, 특정한 장소

에 대한 서식지 충실도가 높아 동면처의 장기 모니터링 결

과는 박쥐 개체군 경향성 및 개체군 평가 방법으로 이용된

다 (Tuttle, 2003). 또한 개체군 평가를 위한 동면처 모니터

링은 반복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정량적인 자료를 분석하

기 때문에 전체 개체군의 생태적 특성을 대변할 수 있다 

(Brady et al., 1982; Pruitt and TeWinkel, 2007). 특히 동굴

성 박쥐의 경우 서식지 충실도가 높고 종간 온도 선호도가 

뚜렷하며, 서식지 의존성이 높아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바

탕으로 개체군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Viogt and Kingston, 2016).
박쥐의 종간 온도 선호도에 대한 연구들은 대상 종의 생

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종의 생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

키고 (Tuttle and Kennedy, 2002), 서식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Agosta, 2002; Tuttle, 2003; Wang 
et al., 2003; Brack, 2007). 박쥐의 동면 장소는 대상 종에

게 적합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각 동면처에서 관

찰된 박쥐 종의 온도 선호도에 대한 정보는 대상 종의 서

식지 요구 조건이나 동면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

공한다. 자연상태에서 박쥐가 동면 수행 중 포식이나 온도 

변화에 의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현재 박쥐종

이 출현된 동면처는 최적의 환경 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Boyles et al., 2007). 따라서 박쥐 개체군의 종특이적인 온

도 선호도 (species-specific thermal preference) 및 서식지 

요구에 대한 평가는 축적된 생태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

링 결과를 기반으로 가능하며 (Racey, 2009), 박쥐의 서식

지 선택에 관한 연구는 종 보전과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Scalet et 
al., 1996; Morrison et al., 1998).

서식지 내 종 출현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결과는 개체

군 변화 및 추이를 예측하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Ingersoll, 
2013; Humphrey and Oli, 2015).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군의 시·공간적인 서식

지 특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Busotti, 2006; 
Romero, 2009), 이러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다. 붉은박쥐처

럼 동면기간이 길고 온도 선호도가 뚜렷하여 서식지 의존

도가 높은 종 (Kim et al., 2013)의 경우, 동면처 관리는 개

체군 유지를 위한 보호지침이 된다 (Tuttle, 2003; Racey, 
2009).

본 연구에서 2007년부터 2016년 동안 진행된 붉은박쥐 

동면처의 분포 현황 및 개체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 1급 종인 붉은박쥐의 개체군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 관리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자료수집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박쥐 분포조사를 수행

하면서 확인된 붉은박쥐의 동면처를 대상으로 매년 모니

터링을 수행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신규 동면처가 발견

되면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였다. Kim et al. (2009)에 의해 

제시된 과거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2016년까지 조사를 진

행한 결과 전국에서 붉은박쥐 동면처 58곳이 확인되었다.
붉은박쥐는 활동기에는 산림을 주간 잠자리로 이용하며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자연동굴이나 폐광산에

서 220일간 동면을 수행한다 (Kim et al., 2013). 붉은박쥐는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동면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연도별 개체수를 산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된 자료는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의 조사자 및 조

사시기 등의 차이로 인한 변수를 최소화하였다. 붉은박쥐

는 동면처에서 동굴 벽면이나 천정에 1~3개체씩 매달려 

몸을 드러낸 채 잠을 자기 때문에 (Kim et al., 2009, 2013) 
붉은박쥐 개체수 파악은 큰 어려움이 없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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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면처의 물리적 환경 측정

붉은박쥐의 동면처의 환경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

체수가 비교적 많은 동면처 7곳의 내부 온도 환경을 측정

하였다. 2007/2008년과 2012/2013년에 붉은박쥐 개체수가 

20개 이상이었던 전라남도 지역의 5곳과 충청지역 2곳의 

동면처에 온-습도 데이터로거 (EL-USB-2 Temp/RH, Lasca 
Electronics Ltd, England)를 설치하여 동굴 내부의 온도와 

습도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면처 내부 온도와 붉은박쥐 동

면과 각성 시점과의 외부 기온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동면처 7곳과 인근에 위치한 기상청의 30년 평년기온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환경측정과 개체 확

인은 박쥐 모니터링을 위한 권장되는 연구방법 지침을 준

수하였다 (Mitchell-Jones and McLeish, 1994; Eurobats, 
1998; Kunz et al., 2009).

3. 자료 분석

붉은박쥐는 동굴이나 폐광산을 동면 장소로 이용하며, 
활동기에는 산림을 이용한다. 따라서 활동기 동안 붉은박

쥐가 이용하는 주간 잠자리에 대한 자료 수집은 제한적

이다. 동면기 서식지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만으로 붉은박

쥐 개체군 경향 분석 및 멸종위기종의 위협요인을 진단하

는 것은 지엽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온대성 박쥐

의 동면기 집단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결과는 전체 개체

군의 경향을 대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Tuttle, 
2003; Pruitt and TeWinkel, 2007; Racey, 2009; Ingersoll et 
al., 2013; Viogt and Kingston, 2016).

붉은박쥐 개체군 경향 분석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6
년까지 진행된 조사자료는 이용하였다. 붉은박쥐의 개체

군 경향은 TRIM (Trends and Indices for Monitoring data, 
version 3.5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RIM은 장기적

인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개체군의 변화를 평가함

에 있어, 경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발생된 결측

치 (missing counts)를 고려하여 분석할 때 특히 유용하다 

(Pannekeok and van Strien, 2005). TRIM은 다른 조사된 

지역의 개체수의 변화에 기초하여, 결측치를 계산해 준다 

(Braak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58개 동면처 중

에서 최소 2회 이상 조사된 53개 동면처를 대상으로 개체

군 경향을 분석하였다.

동절기 동안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동면처의 내부의 온

도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변화지수 (Temperature 
variability index, V): V = (Tmax-roost-Tmin-roost)/(Tmax-surface-

Tmin-surface)를 이용하였다 (Tuttle and Kennedy, 2002). 여
기서 T는 10월부터 6월까지 동면처 내부 (roost)와 외부 

(surface)에서 기록된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의미하며 

지수로 나타냈다. 만일 V값이 0에 가까우면 동면처 온도 

안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에 가까우면 온도 

변화폭이 높아 불안정한 온도 환경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1. 붉은박쥐 분포 현황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붉은박쥐 동면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전국에서 58개 동면처에서 붉은

박쥐 570개체를 확인하였다 (Table 1). 붉은박쥐는 동면기

간 동안 폐광산이나 자연동굴을 잠자리로 이용하였다. 조
사기간 동안 관찰된 총 570개체 가운데 28개체 (5%)는 자

연동굴 (n = 8)에서 관찰되었고, 542개체 (95%)는 폐광산 

(n = 49)에서 확인되었다 (Appendix 1). 동면처 내에 붉은

박쥐의 출현이 5년 이상 지속된 곳은 49개소 (84%)였으며, 
동면처 내 출현된 붉은박쥐 개체수가 3개체 미만인 곳은 

붉은박쥐의 동면처 출현이 5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2. 붉은박쥐 동면 장소의 환경 특성

붉은박쥐 동면 장소로 이용된 58곳 가운데 20개체 이상

의 붉은박쥐가 지속적으로 동면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7
곳 (YH1, JJ, YA, JG, GS, JB, YH2)의 온습도 자료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붉은박쥐 동면처의 대기온도와 상대습도

는 연중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JG의 평균 대기온도는 

12.76±0.29°C (range 12.3~13.3°C)였고, JJ는 13.04±0.17 
°C (range 12.8~13.5°C), YA는 평균 대기온도는 13.08±

1.37°C (range 12.1~15.9°C), JB는 평균 대기온도는 15.07± 

0.17°C (range 15.0~15.5°C), YH1는 평균 대기온도는 

12.98±0.18°C (range 12.5~13.5°C), GS의 평균 대기온도

는 12.46±0.20°C (range 12.0~13.0°C), YH2는 평균 대

기온도는 12.95±0.15°C (range 12.5~13.0°C)였다. 붉은

Table 1. Number of hibernacula surveyed and counts of Hodgson’s bat (Myotis formosus) during the hibernation period in 2007~2016.

Year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ax

Sites
Bats

  29
251

  30
219

  22
171

  7
43

  22
159

  31
238

  36
291

  24
206

  19
139

  28
359

  58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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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동면처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연간 외부 최저기온

은 -7.6~19.5°C (2007/8년, 전남 목포), -17.8~19.5°C 

(2012/13년, 충남 천안)로 계절에 따른 변화가 심하였지만, 
붉은박쥐 동면처 7곳의 내부 대기온도의 변화는 연간 1°C 
이하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range V = 0.014 -

0.166, Table 2).

3. 붉은박쥐 개체군 경향과 위협 원인

TRIM에 의해 분석한 붉은박쥐 개체군의 변화는 안정적 

(Trend = stable, slope = 1.01, SE = 0.01, N = 53)으로 나타

났다 (Fig. 1). 비록 동면처에서 관찰된 실제 자료에 의하면 

2010년과 2015년에 개체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 동면처를 조사하지 못한 이유에 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붉은박쥐 개체군은 큰 변화 없이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가 수행된 기간 동안 붉

은박쥐의 동면처 YA (2010년)와 JN (2014년)에서 동면처

의 구조가 변화된 것을 관찰하였다. 동면처의 구조가 변화

된 이후 붉은박쥐 개체수는 감소되었다. YA의 경우 2012
년 동면처의 내부 막장에서 야생동물 (오소리 추정)에 의

한 구멍 (직경 20 × 10 cm)을 확인하였다. JN의 경우 2014
년에 임도 개설로 인하여 동면처 입구의 구조가 변경되었

고, 이로 인하여 폐갱도의 총 연장이 기존 30 m에서 25 m
로 줄어들었다. 동면처의 구조가 변경된 시점에 각 동면처 

내 붉은박쥐의 개체수는 감소되거나 관찰되지는 않았다. 
2010년 동면처 막장에 생긴 구멍으로 인해 동면처의 온도

가 낮아진 YA의 붉은박쥐 개체수는 2012년에 20개체로 

감소된 반면 관박쥐의 개체수는 증가 되었다 (Fig. 2). JN의 

경우 2006년에 붉은박쥐 3개체가 처음 확인되었고 2013년

까지 14개체로 증가되었으나, 입구 구조가 변경된 2014년

부터 개체수가 감소되다 2016년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논     의

박쥐 개체군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여러 가지 요인이 

Fig. 2.   The change of hibernating bats (Myotis formosus and Rhi-
nolophus ferrumequinum) in the YA during winter seasons 
from 2004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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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opulation trend of Myotis formosus hibernating in Ko-
rea during 2007~2016. Both observed and imputed value 
by TRIM were indexed as 20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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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bient temperature and humidity in 2007/2008 and 2012/2013 were measured at roosting position within seven major hibernac-
ula of Myotis formosus in Korea.

Hibernaculum (Year)
Temperature (°C) Humidity (%)

V value1

Mean±SD Range Mean±SD Range

JG (2007/08)
JJ (2007/08)
YA (2007/08)
JB (2007/08)
YH1 (2012/13)
GS (2012/13)
YH2 (2012/13)

12.76±0.29
13.04±0.17
13.08±1.37
15.07±0.17
12.98±0.18
12.46±0.20
12.95±0.15

12.3~13.3
12.8~13.5
12.1~15.9
15.0~15.5
12.5~13.5
12.0~13.0
12.5~13.0

99.3±0.86
 100±0.00
97.7±0.28
99.3±0.86
99.7±0.64
98.6±1.87
99.9±0.54

98~100
100~100
97~100
98~100
98~100

92.5~100
93.0~100

0.037
0.026
0.166
0.018
0.037
0.027
0.014

1Index of temperature variability (V): a small value indicates a stable internal environment that varies little with changing exter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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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거나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위험의 정도는 증가되어 개체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Harvell et al., 2002; Laurance and Useche, 2009). 또
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개체군의 변화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체군의 장기 모니터링은 개

체군 보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Kannan et al., 2010).
박쥐의 종간 온도 선호도에 관한 실험 연구와 현장 자료

가 상호 보완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동면기간 동안 직면

된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박쥐의 유연성과 다양한 종의 

동면 전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Boyles et al., 2011; 
Geiser and Stawski, 2011). 따라서 장기적으로 박쥐가 출

현된 동면 장소는 대상 종에 적합한 서식지로 가정되어지

며 (Ransome, 1968; Tidemann and Flavel, 1987; O’Donnell, 
2000; Kunz and Lumsden, 2003), 현재의 분포 및 행동, 생
리적 특성 등은 개체의 적합도를 최대화하는 단서로 이해

될 수 있다 (Boyles et al., 2007; Geiser and Stawski, 2011).

1. 붉은박쥐 온도 선호도와 서식지 이용 특성

붉은박쥐가 동면처 간 이동을 하지 않고 220일 동안 한 

곳에서 동면을 수행하는 것 (Kim et al., 2013)을 감안할 때, 
현재 붉은박쥐가 출현된 동면 장소의 지속적인 관리는 멸

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핵심 항목이다. 일부 동면처에서 개

체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IM 분석 결과 붉은

박쥐 개체군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서식지 보호 관리의 중

요성을 의미한다. 박쥐의 서식지 충실도 (site fidelity)는 동

면 장소의 영구성과 휴식시에 요구되는 생태적 요구에 대

한 적합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Kunz, 1982; Lewis, 
1995).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58개 동면

처 중에서 대부분의 동면처 (48개소)에서 붉은박쥐의 출현

은 5년 이상 지속되었다.
온대지역에서 박쥐의 동면 전략은 종간 선호되는 온도

와 일치되는 안정적인 동면 장소를 선택하여 에너지 소

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Geiser, 1988; Speakman and 
Thomas, 2003; Wojciechowski et al., 2007). 붉은박쥐에 의

해 선택된 동면처는 평균 12.13~15.07°C와 92% 이상의 

습도가 동면기간 동안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Table 2). 붉
은박쥐의 동면처의 미소환경 특성은 수면대사율과 연관되

며 동면기간 동안 에너지대사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붉은박쥐가 출현된 58개 동면처가 폐광

산과 자연동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붉은박쥐 서식

지의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자연동굴이나 폐광산

은 제한적이고, 향후 확장될 가능성이 낮다 (Humphries et 
al., 2002). 또한 멸종위기종 붉은박쥐 보전을 위하여 새로

운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동면기

간 동안 동면처의 내부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

굴과 폐광은 멸종위기종의 잠재 서식지로서 기능하게 된

다. 현재 붉은박쥐가 출현된 서식지의 구조와 환경이 유지

되도록 관리함으로써 동면기간 동안 붉은박쥐의 생태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서식지를 관리하는 것은 멸종위

기종인 붉은박쥐의 보전 및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이다.

2. 붉은박쥐의 서식지 특성과 서식지 충실도

온대지역에서 먹이자원이 고갈되는 겨울에 박쥐를 포

함한 온혈동물이 선택하는 동면 (hiberantion)은 제한된 에

너지 문제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이해된다 (Lyman et al., 
1982; Nedergaard et al., 1990). 박쥐류는 분포 지역의 환

경과 생활사 전략에 따라서 개체의 적합도를 높일 수 있

는 종특이적인 온도 선호도를 선택한다 (Webb et al., 1996; 
Arlettaz et al., 2000; Boyles et al., 2007; Kim et al., 2013). 
결과에 제시된 붉은박쥐 동면처 7곳의 환경 특성 (대기온

도와 습도)은 외부환경 변화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

고 (Table 2), 붉은박쥐는 에너지대사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동면기간 동안 동면처 간 이동을 하지 않고 단일 동굴

을 지속적으로 이용한다 (Kim et al., 2013). 현재의 동면처

는 붉은박쥐가 성공적인 동면 수행을 위해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종의 서식지 요구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적합한 지

표 (indicator)는 안정적인 개체군에 의해 이용되는 서식지

의 특성과 부합되기 때문에 (Tidemann and Flavel, 1987; 
O’Donnell, 2000; Kunz and Lumsden, 2003), 본 결과에서 

얻은 붉은박쥐 온도 선호도와 동면처 특성은 붉은박쥐의 

잠자리 요구 조건으로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동면처 환경 변화의 영향

동굴환경의 시공간적 변화에 의해 박쥐의 분포 및 출현

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박쥐종 분포와 동굴 이용 목적에 

대한 자료는 향후 서식지 보전 및 관리 방안 수립에 방향

점을 제시해 준다 (Morrison et al., 1998; Romoero, 2009). 
생태적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동면처 내 대상 종의 출현 

여부는 서식지 내 간섭요인에 의한 개체군 변화의 원인

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 (Kłys, 2002; 
Brack, 2007). 본 연구에서 붉은박쥐 개체군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Fig. 1), 일부 동면 장소에서 개체수가 감

소된 이후 다시 증가되는 양상과 YA와 JN에서 처럼 동면

처 환경 변화에 의한 붉은박쥐 개체수 변화를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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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TRIM 결과 분석에서 붉은박쥐 개체군의 전체적

인 경향은 안정적이었고, 붉은박쥐 동면처의 환경은 안정

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럼에도 동면처의 내 개체수가 감소

되었다는 것은 서식지 내 간섭요인의 발생을 의미할 수 있

다. 2008년과 비교하여 오소리에 의해 막장에 생긴 구멍으

로 외부 대기가 유입됨에 따라 암벽 온도와 붉은박쥐가 주

로 동면하는 장소인 막장의 온도는 평상시에 비해 약 2°C 
낮아졌다 (NIER, 2012). YA 내부의 온도 변화는 붉은박쥐

에 비해 낮은 온도 선호도를 갖는 관박쥐 증가와 더불어 

동굴 내부의 온도변화가 붉은박쥐의 위협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YA의 경우 2010년 

붉은박쥐 동면 개체수가 급감되면서 동면처 내부에 관박

쥐 개체수가 증가하였다 (Fig. 2). 또 다른 붉은박쥐의 동면

처인 JN의 구조 변화 (총연장 감소, 입구 확대)로 인해 변

화된 환경은 붉은박쥐 개체수 감소와 연관된다. 일부 동면 

장소에 국한되어 나타난 붉은박쥐 개체수의 감소 시기는 

동면처 내의 간섭요인의 발생과 연관된다. 2012년 YA의 

내부의 구조 변화 (NIER, 2012)로 인한 대기온도 변화, 동
면처 내 출현된 종의 비율의 변화와 더불어 붉은박쥐 전체 

개체군의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TRIM 분석 결과는 붉은

박쥐 동면 장소의 보전관리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다 (Fig. 2). 즉 동면 장소 내 인위적인 간섭이 없다면 붉은

박쥐 개체군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특히 주요 동

면처의 경우, 환경 변화 등 간섭요인에 의해 개체수가 일

시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성

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붉은박쥐 개체군의 보전을 위

한 보호 관리 방안이 명확해짐을 의미한다. 인위적인 간섭

요인이 배제되고 현재의 동면처 환경이 안정적으로 지속

된다면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 개체군은 유지 및 지속적

인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

쥐의 보전 전략은 서식지 보호 및 관리가 보호 관리 방안

의 핵심 항목이 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박쥐는 동일한 몸 크기의 설치류에 비해 수명이 길고, 

번식률이 낮기 때문에 서식지 내 환경 변화나 인위적 간섭 

등 위협요인의 발생은 박쥐 개체군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준다 (Barclay et al., 2004; Voigt and Kingston, 2016). 본 

연구에서 수행된 동면 장소의 개체군 경향 및 서식지 특성

만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 개체군의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무엇이지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성공적

인 동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종특이적인 온도 선호 및 

서식지 특성에 기반하여 현재 붉은박쥐가 출현된 장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종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 수립하

는 것은 설득력을 가진다.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의 장기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서식지 보전 및 관리 방안의 기

준과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 제시는 위협요인 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고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 

방안을 위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적     요

온대지역에서 동면박쥐에 대한 분포와 생태정보는 대

상 종의 보전 및 서식지 보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 개체군 경향 분석과 생

태적 요구 조건을 파악하여 보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를 수행한 결과, 전
국 58개의 동면처에서 붉은박쥐 570개체가 확인되었다. 
붉은박쥐가 이용한 동면처의 유형은 자연동굴에 비해 폐

광산이 많았으며, 폐광산에서 보다 더 많은 붉은박쥐 개체

가 동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붉은박쥐의 동면처는 평균 

12.13~15.07°C의 온도와 92% 이상의 습도가 동면기간 동

안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장기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

으로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의 개체군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TRI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붉은박쥐 개체군의 

변화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면처 사례를 통하여 동면처의 구조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붉은박쥐 개체수가 급감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한 개체군 경향분석 결

과와 현장 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멸종위기종인 붉은박쥐

의 보전 및 서식지 보호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멸

종위기종인 붉은박쥐의 서식지 보호 관리 방안은 방향은 

종의 온도 선호도 및 서식지 환경이 변화되지 않도록 유지

하는 것과 서식지 내 인위적인 간섭요인을 차단하는 것은 

중요 사항이 될 것이다.

사     사

오랜 조사기간 동안 험난한 동굴 조사를 동참해주신 최

수산 선생님 (야생동식물보호협회) 김봉현 선생님 (한국동

굴연구소)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분포한 천연동굴에 대

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해주시고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최용근 (한국동굴생물연구소) 선생님과 김련 

박사님 (한국동굴연구소)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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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nnual counts of Myotis formosus hibernating during 2007~2016.

Province Cave* Typ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ax

Gangwon

BG C - - - - - - 1 - 0 - 1
GR1 M - 6 - - - 4 5 - 0 1 6
GR2 M - - - - - - - - 5 9 9
DD M 0 - - 2 0 1 1 - 3 - 3
GC C 1 - - 0 - - 0 0 0 0 1
SJ C 2 - - - - 2 - - - - 2
SO C 1 - - - - - - - - - 1
YH1 M - 3 2 - 3 1 0 1 - 2 3
WC M 0 0 0 - 0 0 1 0 0 0 1

Gyeonggi
SP M 8 4 - 0 4 8 7 2 3 13 13
CR M - - - - - 2 1 9 9 5 9
SJ2 M - 2 - 1 - - - - - - 2

Gyeongnam GD M - - - - - - 3 2 1 - 3

Gyeongbuk HG M 2 2 0 0 0 0 2 0 0 0 2
YD M 1 1 - - - - - - - - 1

Jeonnam

YJ M - - - - - 2 2 0 - 0 2
LS M 2 4 2 - 3 2 1 2 - 2 4
CM M - 2 0 - - - 0 0 - 4 4
BD M 3 5 4 - 4 3 6 3 - 1 6
YH1 M - 17 - - 28 43 57 - - 114 114
JB M 33 27 - - - 3 2 1 - - 33
DD M 1 - - - - - - - - - 1
JC1 M 2 2 3 - 4 2 4 8 - 2 8
JG M 25 25 13 - 9 8 21 19 - 25 25
JC2 M 49 41 32 - 38 43 30 32 - 49 49
DY1 M - 1 1 - 1 2 5 4 - 2 5
DY2 M 0 0 2 1 0 3 0 0 - 0 3
SH M 3 2 2 2 0 0 0 1 - 1 3
YA M 39 32 39 - 18 20 17 20 - 26 39
YS1 M 0 0 0 0 0 1 0 0 - 0 1
MD M 3 4 6 0 0 2 2 0 - 0 6
JN M 3 2 2 6 4 7 14 4 - 0 14
HS C 1 - - - - - - - - - 1

Jeonbuk SL M - 3 6 - 3 4 2 0 3 - 6

Jeju GR C - - - - 1 - - - - - 1

Chungnam

AS M - - - - 1 - 1 - - - 1
YH2 M - - - - 22 12 14 - 9 - 22
SG M 10 7 6 - 6 3 4 6 - 2 10
DS M 5 - - - - - - - - - 5
SG M 2 - - - 2 - 2 - - - 2
DL M - - - - - 1 1 0 - - 1

Chungbuk

GN C 1 - - - 1 0 0 0 - - 1
BB C - 1 - - 1 - - - - - 1
GJ C 2 - - - 2 - 6 20 - 4 20
SC M 2 2 2 1 2 2 2 0 3 - 3
GS M 40 - 39 30 - 32 38 43 45 43 45
DM M 1 2 2 - 2 2 5 5 - 5 5
MR1 M - - - - - - - - 0 3 3
MR2 M - - - - - - - - 11 10 11
MR3 M - - - - - - - - 4 3 4
MR4 M - - - - - - - - 6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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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Cave* Typ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ax

Chungbuk

YH M - 2 3 - - 4 7 7 8 4 8
SGG1 M 4 2 1 - - 1 1 1 1 1 4
SGG2 M 4 3 2 - - 0 5 2 1 0 5
TC2 M - 0 1 - 0 1 1 3 1 4 4
HN2 M - 2 - - - - 7 7 8 4 8
SP M - 11 - - - 17 13 4 13 14 17
YJ M 1 2 1 0 0 0 0 0 0 - 2

No. of sites 29 30 22 7 22 31 36 24 19 28 58

No. of bats 251 219 171 43 159 238 291 206 139 359 570

*To preserve habitats of endangered species Myotis formosus, the name and details of the hibernation sites was omitted.
$Type of site: natural cave (C) and abandoned mine (M)
Hyphens (- ) in table indicates non-survey site.

Appendix 1.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