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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급속한 도시화는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다. 도시에 

정착한 야생조류는 변화한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박새과 조류는 도시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여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도시에 설치된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박새과 조류의 둥지 

재료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연구진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도시공원(22개)과 산림(11개) 내 총 

33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하였다. 도시공원에서 4개(18.19%), 도시산림에서 5개(45.46%)의 인공새집이 이용되었으며, 
둥지를 수거해 둥지 재료를 둥지별, 종별, 도시녹지 유형별로 비교했다. 이소 전 둥지를 포기한 박새 한쌍을 제외한 

8개의 둥지가 재료 분석에 활용되었고 수거한 둥지는 건조과정을 거친 후 자연재료(식물성재료, 동물성재료, 이끼, 
흙)와 인공재료(솜, 종잇조각,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 섬유)로 분류한 뒤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분류 결과, 모든 

둥지에서 이끼(50.65%)의 구성 비율이 높았고 흙(21.43%), 인공재료(13.95%), 식물성재료(5.78%), 동물성재료

(4.57%), 기타(3.59%) 순서로 파악되었다. 도시녹지 내 모든 둥지에서 인공재료가 사용된 특징이 있었다. 또한, 박새는 

곤줄박이보다 식물성 재료를 약 5.16% 더 사용했으나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t=2.17, p=0.07). 도시산림에서는 식물성 

재료와 흙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도시공원은 이끼, 동물성, 인공 재료 순으로 이용되었다. 이 중 식물성 재료 사용은 

도시공원과 도시산림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07, p<0.05*). 도시지역과 같이 인공재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서식환경에서는 일부 자연재료의 역할을 인공재료가 대체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인공새집 내 둥지 재료 유형을 

분석한 기초연구로 박새과 종 보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박새, 곤줄박이, 인공새집, 도시생태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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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pid urbanization around the world has negatively affected wildlife habitats, including birds. Wild birds 
settled in the city are adapting to the changed surroundings, and are typically known to make nests using 
materials that are easy to find around the city.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nesting 
materials on the Paridae using artificial bird nests installed in citie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established 
a total of 33 artificial bird nests in urban parks (22) and forests (11) in Cheonan-si, Chungcheongnam-do. Then 
we collected 4 artificial bird nests in urban parks (18.19%) and 5 in urban forests (45.46%)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bird nest materials by the nest, species, and urban green area types. Eight nests, excluding a 
nest abandoned by a pair of Paridae, were used for the material analysis. The collected nests were dried, and 
classified into natural materials (vegetable materials, animal materials, moss, and soil) and artificial materials 
(cotton, paper pieces, plastics, vinyl, and synthetic fibers), and then each nest was weighed. The classification 
result shows that the portion of moss (50.65%) was the highest in all nests, followed by soil (21.43%), artificial 
material (13.95%), vegetable material (5.78%), animal material (4.57%), and others (3.59%) in that order. 
Artificial materials were used in all nests in urban green areas. Moreover, although the Paridae used about 5.16% 
more vegetable material than the Parus varius, it was not significant (t=2.17, p=0.07). Plant materials and soil 
were most preferred in urban forests, and moss, animal, and artificial materials were widely used in that order 
in urban park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use of vegetable materials between urban parks and 
urban forests (t=3.07, p<0.05*). In the habitats like urbanized and dry areas, where artificial materials are highly 
accessible, artificial materials replaced some roles of natural materials. This study is a basic study for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materials used in artificial bird nests to understand the habitat system of urban 
ecosystems. It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ecological studies and conservation of the Paridae species.

KEY WORDS:  PARUS MINOR, PARUS VARIUS, ARTIFICIAL NEST, URBAN ECOSYSTEM, CHEONAN 
CITY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도시화는 지역생태계의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여 풍부도와 분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원인 중 하나이다(Marzluff et al., 2001; Clergeau et 
al., 2006). 이에 도시산림 및 공원은 생태계서비스를 제공

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생물 서식공간으로써 

도심 속 생물 종 다양성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Sukopp, 2004; Oh et al., 2009; Song, 2015). 조류는 도시

생태계가 생물 종에 미치는 영향 인자를 파악하는 분류군 

중 생물의 이동성 등 생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인 

환경을 평가하고 이해하기에 가장 대표성을 갖는 분류군으

로 알려져 있다. (Hong et al., 2011). 특히, 도시생태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2차 수동성 조류는 스스로 동공

(cavity)을 만들지 못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동, 딱따구

리 등이 파놓은 동공을 주로 이용하지만, 도시생태계와 같

이 대경목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인위적으로 설치한 나무상

자나 인공새집 등을 둥지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Brush, 
1983; Lambrechts et al., 2010). 그동안 2차 수동성 조류가 

도시생태계에서 인공새집을 이용하는 행동 특성과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다수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훼손에 따른 인공새집의 효과

(Lee and Kim, 1996)연구를 시작으로 도시생태계에서 인

공새집을 이용하는 박새과를 관찰하여 번식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Jeong et al., 2012). 나아가 최근에는 박새과에 VHF(Very 
High Frequency) 초소형 추적기를 부착하여 도시산림 및 

도시공원 등 도시생태계를 이용하는 박새과의 행동권에 대

해 공간적 특성을 확인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18; Song, 2020).

조류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

용하여 둥지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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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sh et al., 2011). 조류의 둥지는 주로 알과 새끼를 

위한 저장소 역할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교미를 위한 신

호 제공, 외부 기생충으로부터 보호, 어미와 새끼에게 적

합한 미기후 제공한다(Mainwaring et al., 2014). 이처럼 

둥지는 조류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둥지의 

재료, 설계, 구조는 각 지역 환경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Mainwaring et al., 2014). 도시화 과정

으로 인해 많은 조류의 서식환경이 변경되었으며, 둥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와 수량 역시 변화되었다

(Seress and Liker, 2015). 이에 둥지 재료를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Wang et al.(2009)는 도시생

태계 내 재료를 이용하는 박새과가 둥지 재료로 식물 종

자, 뿌리, 잎, 플라스틱, 종잇조각, 나일론 실 등을 활용하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Kim et al.(2012)는 이끼, 나무껍

질, 나무뿌리, 지의류, 새의 깃털 등을 둥지 재료로 이용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Wilting(2017)은 먼지, 이끼, 머
리카락, 담배 필터 등 15가지 재료가 둥지 짓기에 사용되

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둥지 재료에 따른 조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규명되고 있는데 Álvarez et al.(2013)은 

둥지 재료 중 자연재료인 이끼의 질량이 새끼의 부화 성

공률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Townsend and 
Barker(2014)는 합성섬유, 낚싯줄 등의 인공재료가 새끼

의 다리를 얽히게 만들어 이소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Suárez-Rodríguez et al.(2013)은 담

배꽁초 필터가 도시 조류 둥지에서 기생충을 퇴치하여 

이소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하기

도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둥지 재료가 조류 생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유형 중 도시산림과 도시공

원 내 인공새집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에 따른 박새과의 인

공새집 이용 현황과 둥지 재료 선택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박새과의 둥지 재료 선택특성의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종, 환경 특성에 따른 재료 차이를 규명하여 도시생

태계를 서식처로 이용하는 박새과 종 보전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종

박새과 조류는 참새목에 속하는 2차 수동성 조류로 한

반도 전역과 주변 도서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으며(Won, 
1981), 산림 및 도시생태계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식충성 소형 텃새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0). 

박새과는 환경부가 선정한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도시 미

기후 및 개발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종으로 판단된다(Jeong et al., 2012). 이렇듯 박새과는 인

간의 간섭이 심한 도시녹지에서도 관찰이 용이하며(Jeong 
et al., 2012), 도시생태계에 적응한 생태계 서비스 제공종으

로서 해충구제를 통한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비롯한 중요

한 역할을 하기에 도시생태계에서 박새과 서식환경을 모니

터링할 필요가 있다(Lee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도시

생태계 내 인공새집을 설치하여 박새과의 둥지 재료 특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적인 도시환경에서 가장 많

이 서식하고 있는 곤줄박이와 박새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2.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도시공원과 도시산

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도시공원인 두정공원과 청사공

원은 가로환경과 주거 및 상업 지역으로 둘러싸여 교란 강

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지만 외부교란이 완충될 수 있는 

녹지대가 비교적 풍부한 공원으로서 참새, 직박구리, 박새 

외에도 청딱따구리, 오목눈이 등과 같은 내부종이 확인된 

바 있다(Song, 2015). 이에 도시 내에서 조류 연구를 진행하

기에 적합한 공원으로 판단되었고, 도시 내 산림은 단국대

학교 천안캠퍼스 일대에 위치한 해발 152m의 큰매산으로 

선정하였다(Fig. 1).

3. 인공새집 설치

모니터링을 위해 본 연구에는 규격화된 인공새집(W: 130
㎜, V: 170㎜, H: 330㎜)을 사용했으며, 박새과 조류를 유

인하고 천적 및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입구 직경을 

35㎜로 제작하였다(Rhim et al., 2008; Lim et al., 2012). 
인공새집은 2019년 2월 도시산림에 11개, 도시공원 22개
(두정공원 10개, 청사공원 12개)로 총 33개를 설치하였다. 
인공새집은 Rhim(2008)을 참고하여 지면으로부터 입구 높

이가 1~2m 사이가 되도록 설치하였으며, 남향으로 설치된 

둥지가 낮 동안 내부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되며 조류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것을 고려하여 인공새집의 입구 방향을 

남향으로 통일하였다(Fig. 2). 또한, 선행연구 및 대상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새집 간 거리가 20m 이상이 되도록 간격

을 두고 설치하였다(Lim et al., 2012). 둥지 재료 분석을 

위해 어미 새가 알을 낳기 전 둥지를 포기하는 것이 확인되

거나 새끼가 이소하여 번식이 완전히 끝난 둥지만을 선택하

여 둥지를 수거하였다(Jo, 2011). 수거된 둥지를 통해 도시

생태계 내 박새과의 둥지 재료의 선택과 이용특성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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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atial range of this study.

Figure 2. Installation of artificial bird nest-box(W: 130㎜,
V: 170㎜, H: 330㎜). artificial nestboxes was 
fixed with a stainless spring to minimize 
artificial impact.

고 영향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4. 재료 동정 및 유형화

도시산림과 도시공원에서 수거한 둥지는 동정이 시작

되기 전 기생충 감염 및 제거를 위해 지퍼백에 밀봉 후 

냉동 보관하였다(Wilting, 2017). 둥지의 형태적 재료 특

성 비교를 위해 둥지를 건조하였고 둥지 건조 전 중량을 

측정하여 건조 후 중량과 비교하였다. Wilting(2017)은 

둥지 건조를 수행하기 전 40°C에서 18시간 동안 건조를 

수행하였으며, Jo(2011)는 둥지를 구성하는 재료의 수분

을 제거하기 위해 Dry Oven을 이용하여 60°C에서 2일간 

건조하였다. 또한, Álvarez et al.(2013)은 12시간 동안 

105°C의 오븐에서 건조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종의 둥지 특

성을 고려하여 건조기(DMC-122SP, Daeil Engineering 
Co., Seoul, Korea)를 사용해 40°C에서 20시간 동안 건

조하였다.
Wang et al.(2009)은 둥지 재료를 천연 재료와 인위적 재료

로 나누었으며 Wilting(2017)은 둥지 재료를 무기 재료, 동물

성재료, 식물성재료, 인공재료로 유형화하였다. Townsend 
and Barker(2014)는 인공재료의 길이로 유형화하였고, Kim 
et al.(2012)은 둥지의 기본구조, 산좌(産坐), 이끼, 장식용 등 

둥지의 구성과 기능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의 유형을 구분하

였다(Table 1).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유형을 크게 자연재료와 인공재료로 구분하였으며 인공재료

는 솜, 종잇조각,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 섬유 등으로 다시 

세분화하였으며 자연재료는 식물성재료, 동물성재료,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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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pecific name Environment Nest materials

Wang et al. (2009) Chinese Bulbuls
(Pycnonotus sinensis)

urban area plastics, paper pieces, cloth pieces, nylon 
particles, threads

natural habitats plant culms, roots, leaves

Kim et al. (2012) Japanese paradise flycatcher
(Terpsiphone atrocaudata) natural habitats Feather, Lichen, Leave of tree, tree trunk, 

moss, barks

Wilting(2017) Great Tit
(Parus major)

urban area paper, cigarette stubs, coloured wool, 
humanderived material 

natural habitats feathers, hair, natural wool, grass, leaves, 
bark, moss, twigs and plant stem

Álvarez et al. (2013) Great Tits
(Parus major) natural habitats moss, sticks, hair, feathers, fabric

Townsend and 
Barker(2014)

American crow
(Corvus brachyrhynchos) both area synthetic wine, string, rope, plastic strips, 

tape, wire, 

Table 1. Nesting materials of birds known in prior research

Figure 3. Nesting material from artificial nest-box. (Left) Dry the nest at 40℃ for 20 hours. (Right) Classifying Nest
Materials.

흙 4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자연재료 중 망목 0.96mm로 걸러

진 미세재료는 흙으로 분류하고 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 
종자는 식물성 재료로 분류하였다. 동물성 재료는 털과 깃

털로, 자갈 등 동정이 불가능한 재료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Fig. 3). 각 재료는 0.01g 정밀도 전자저울 MH-999(MIHHE, 
India)를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둥지별 구성재

료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종과 녹지 유형에 따른 둥지 재료 

차이를 비교하고자 t-test를 수행하였다. 통계적인 분석은 R 
statistical 4.0.3과 R Studio 4.0.3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설치한 33개의 인공새집 중 도시산림에서 5개(45.46%), 
도시공원에서 4개(18.19%)가 이용되어 도시산림에서 높

은 이용률을 보였다. 이 중 도시공원 내 박새 한 쌍이 둥지

를 짓는 과정에서 둥지를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둥지

가 재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도시산림인 큰매산에는 박새 

3쌍과 곤줄박이 1쌍이 인공새집을 이용하였으며, 근린공

원인 청사공원은 박새와 곤줄박이 각 1쌍씩 인공새집을 

이용하였다. 두정공원의 경우에는 곤줄박이 1쌍이 영소(營
巢, nesting) 이후 포란(抱卵, incubating)과 육추(育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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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nesting material by artificial nest-box.

Site Nest No. Species type

Mt. Kunmae

F1 Parus major

F2 Parus major

F3 Sittiparus varius

F4 Parus major

F5 Parus major

Cheongsa park
P1 Sittiparus varius

P2 Parus major

Dujung park P3 Sittiparus varius*
* All individuals died just before fledging and failed to 

leaving nest

Table 2. Use of artificial bird nest-box installed in urban 
green spaces

parental care) 과정을 모두 완료하였지만 이소 직전 인공새

집 내에서 모든 개체가 사체로 발견되어, 이소에 실패하였

다(Table 2).

1. 둥지별 재료사용 유형

박새과 조류가 번식기에 이용한 8개의 인공새집(도시산

림: F1, F2, F3, F4, F5, 도시공원: P1, P2, P3) 내 둥지를 

수거하여 건조를 진행하였다. 건조결과 둥지 8개의 평균 무

게는 29.78g이었으며 도시산림의 경우 29.41g, 도시공원은 

30.41g으로 확인되었다. 도시녹지공간 유형에 따라 무게 차

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t = 0.17, p-value = 0.87).
둥지는 크게 자연재료와 인공재료로 분류되었으며, 자

연재료는 이끼, 흙, 식물성재료, 동물성재료, 기타로 다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분류 결과 평균적으로 이끼

(50.65%)의 구성 비율이 모든 둥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흙(21.43%), 인공재료(13.95%), 식물성재료(5.78%), 동
물성재료(4.57%), 기타(3.59%) 순서로 확인되었다(Fig. 
4). 재료별 이용률이 높은 둥지를 분류해 둥지별 재료사

용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끼의 경우 도시공원 내 P3 둥지

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57.31%). 흙은 도시

산림에 설치된 F4 둥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37.75%). 인공재료는 도시공원 내 P1 둥지에서 가장 높

은 이용률을 보였다(30.26%). 식물성재료는 도시산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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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mponent of nesting material (%)
Natural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OtherPlant

material Soil Moss Animal
material

Great tit 7.71 23.46 48.03 4.34 13.29 3.14
Varied tit 2.55 18.06 55.01 4.96 15.05 4.35

Table 3. Component ratio of nesting material according to Great tit(Parus minor) and Varied tit(Sittiparus varius)

Figure 5. Comparison of component ratio of nesting material according to Great tit(Parus minor) and Varied tit(Sittiparus varius).

설치된 F5 인공새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10.69%). 동물성재료는 도시공원 내 P3 인공새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11.21%).

2. 종별 재료사용 유형

박새와 곤줄박이에 따른 둥지 재료의 구성 비율을 비교

하였다. 박새와 곤줄박이 모두 이끼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

으며, 둘을 비교했을 때 박새는 식물성재료와 흙, 곤줄박이

는 이끼와 인공재료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물성

재료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Fig. 5, Table 3.). 이는 도시

산림 내 설치된 5개의 인공새집 중 4개가 박새에 의해 이용

되어 자연재료인 식물성재료, 흙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곤줄박이의 경우 도시공원 내 설치된 3
개의 인공새집 가운데 2개를 이용하였기에 인공재료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상으로 종에 따라 차이

가 발생한 둥지 재료에 대해서 통계분석을 진행했다. 식물

성재료의 구성 비율은 박새 7.71%, 곤줄박이 2.5%로 

5.16% 차이를 보였다(t = 2.17, p-value = 0.07). 다른 둥지 

재료들의 종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확연한 차이가 없었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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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Component of nesting material (%)
Natural material

Artificial 
material OtherPlant

material Soil Moss Animal
material

Urban park 2.25 15.13 54.13 6.63 18.69 3.17
Urban forest 7.9 25.22 48.57 3.35 11.11 3.85

Table 4. Component ratio of nesting material by urban green area type

3. 녹지 유형별 재료사용 유형

도시녹지 유형별 인공새집 내 둥지 재료의 특징을 파악하

고자 도시산림과 도시공원의 둥지 재료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식물성재료는 도시산림과 도시공원에서 각각 7.9%, 
2.25%로 도시산림에서 5.65% 더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t = 3.07, p < .05*). 
동물성재료는 수치상으로 도시산림(3.35%)과 도시공원

(6.63%)에서 3.28%가량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 = 1.2, p-value = 0.3). 
도시산림과 도시공원의 인공재료 사용 비율은 각각 

11.11%, 18.69%로 도시공원에서 약 7% 더 높았다(Table 
4). 녹지 유형별 사용된 인공재료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

산림에서는 털실, 비닐, 나일론 실, 나무젓가락, 테이프 등이 

사용되었으며, 나무젓가락은 잘게 쪼개져 나무껍질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다. 도시공원에서는 털실, 나일론 실, 비닐, 
철실, 테이프, 테니스공 보풀 등 다양한 인공재료가 사용되

었다. 그 중, 테니스공 보풀은 도시공원 내 있는 테니스장에

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 둥지에서는 빨간 색상의 

인공섬유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공원에서 

인공재료가 더 많이 이용되었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 = 0.77, p-value = 0.46).
박새과 조류의 둥지는 이끼로 외벽을 형성하고 털이나 

깃털과 같이 부드러운 소재의 재료로 내부 산좌(알자리)를 

구성한다(Saag et al., 2011). 산좌를 구성하는 안감재료로 

야생동물의 털이 종종 이용되는데, 야생동물의 종 풍부도가 

낮은 도시지역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재료

를 둥지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산림과 비교하여 인공재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도시

공원 내 둥지에서 더 많은 인공재료의 이용을 보였다. 이는 

인공재료가 자연재료와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Wang et al., 2009; Carbó-Ramirez et al., 2015). 둥지 

재료로서 인공재료가 조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에 대해 알려진 바 없으나, 합성섬유와 낚싯줄과 같은 인

공재료 간의 얽힘 현상으로 인한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Townsend and Barker, 2014).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둥지

를 구성하는 재료 특성에 따라 한배 산란 수, 이소 성공률과 

같은 번식 특성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여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정된 기타항목을 최소화하고자 다

양한 둥지재료의 동정과 분류가 요구된다. 그밖에 기존 비

교 형태학적 분류기법과 더불어 세포학적 및 화학적 분석 

등과 같은 분류방법을 접목하여 다양한 재료들의 객관적인 

분류의 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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