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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diel activity patterns of water deer and wild boar, whose habitat is

disturbed by human activity in a suburban area. Photographic data of water deer and wild boar collected

by 18 camera traps from January 2021 to November 2022 was categorized into four diel periods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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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dusk, and night), and converted into frequencies per 100 CTD (Camera Trap-Days) for seasonal

and spatial diel activity pattern analysis. Water deer exhibited intense nocturnality in fall, and wild boar

did in fall and winter. During the fall, water deer's night-time capture rate was the highest (61.9%),

and day-time photographic rate was the lowest (13.9%) among other seasons. During the fall and winter,

wild boar's night-time photographic rate was relatively high (77.6%, 78.0%, respectively), and day-time

photographic rate was relatively low (0.7%, 1.8%) in comparison with other seasons. In spatial diel

activity analysis, both water deer and wild boar showed a tendency to avoid humans, especially near

trails during day-time hours. The day-time photographic rate of water deer in trail-near group was 12.1%

and trail-far group was 24.6%. The day-time photographic rate of wild boar was 3.4%, 5.7%,

respectively. Because the diel activity patterns of wildlife reflect human disturbance, this study provides

useful ecologic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appropriate management plans for the coexistence of water

deer and wild boar in suburban areas.

Key words: Wildlife, Human disturbance, Temporal niche, Seasonal difference, Spatial type

I.서 론

최근 인간의 생활 공간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넘어 점차 겹쳐지는 상

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중첩

은 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증가

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동물과의

충돌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효과적인 대응책은 야생동물에 관한

생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 마련될 수 있다

(Lee et al, 2022). 따라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충

돌을 완화하고 적절한 공존 방안을 찾기 위해 야

생동물의 생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 중 하나인 일주기성

(diel activity pattern)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사람

과의 공존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생물종

간에 상호작용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는 시간, 공

간, 먹이 등의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의

분화를 통해 이를 완화함으로써 여러 종들이 공

존할 수 있다(Schoener, 1974). 그 중 인간과 야

생동물의 경우처럼 먹이 지위(diet niche)는 다르

지만, 공간적 지위(spatial niche)가 중복되는 상

황이라면 시간적 지위(temporal niche)의 분화가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문제의 해

결책이 될 수 있다(Carothers and Jaksic, 1984).

즉, 시간적 지위에 해당하는 일주기성은 생물종

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한 요소이므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일주기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선행

되었다. Ikeda et al(2022)은 사람의 간섭이 일어

나는 곳에서 반달가슴곰과 멧돼지의 야행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Oberosler et

al(2017)은 사람과 야생동물의 일주기성 중첩 비

율은 사람이 많이 출현하는 장소에서 비교적 낮

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Eom et al

(2023a)의 연구에서는 도서지역 대만꽃사슴은

수렵이 행해지는 겨울철에 사람을 피하기 위해

박명박모성(crepuscular)을 띠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렇듯 야생동물의 일주기성은 환경 변화나

생물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이를 회피하는 방

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Gaynor et al, 2018).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 연구는 사람의 생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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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 밀접하게 위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대

상으로 진행된 것이 드물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특히, 일주기성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은 주

로 국립공원 등 사람의 주 활동 공간과는 거리가

있고 교란이 적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

니라 인간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개체

군 또는 종간 비교를 통한 생태적 특징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anjade et al, 2021; Eom et

al, 2023b).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도시 근교의 인

간의 생활 공간과 밀접하고 그로 인한 교란이 존

재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연구대상지로 선정

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

(Hydropotes inermis)와 멧돼지(Sus scrofa) 두 종

의 일주기성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9). 그리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야생동물 관리 및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및

차산리의 도시 근교 산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남양주시는 동경 127° 04´ 52˝~ 127° 22´ 45 ,̋

북위 37° 30´ 30˝~ 37° 46´ 49 에̋ 해당하는 곳으

로크게북동쪽의산지와남서쪽의분지로구분되

며(Namyangju, 2024) 화도읍 녹촌리와 차산리는

남양주시의 중심 부근에 위치한다(Figure 1).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주요 식생으로는 소나

무, 잣나무,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밤나

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군락 등이 분포한다. 대부분이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이 우점하는 이차림 유형

또는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밤나

무 등이 우점하는 식재림 유형으로 구분되고, 해

발고도 약 550m 이하에서는 인간의 간섭으로 파

괴된 지대의 비율이 높다(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또한 제5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해 노루, 고라니, 멧돼지, 너구리, 삵, 수달, 담

비, 오소리, 다람쥐, 하늘다람쥐, 청설모, 두더지

등 총 12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1).

연구대상지는 백봉산(최대 해발고도 587m)

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주된 경관 유형은 산림지

Figure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sampling scheme of camera-t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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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나 주변에는 일반 주택지 및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거주지와 농경지, 상·공업 시설지 등 사

람의 생활 공간이 인접하여 분포한다. 또한, 내

부에는 작은 산책로와 묘지 등이 포함되고 산 정

상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그 사이를 가로지르면

서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왕래 또한 빈번

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Figure 1).

2. 카메라트래핑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카메라트래

핑을 실시하였다. 비교적 짧은 기간(한 계절 등)

동안 진행된 카메라트래핑 결과로는 포유류의

일주기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

에서는 모든 계절을 두 번씩 반복한 데이터를 활

용할 수 있도록 약 2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Ikeda et al, 2016). 연구대상지에 한 변의 길이가

100m인 정육각형 모양의 격자 총 18개를 설정한

후, 각 격자마다 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야생동물

의 분변과 발자국, 동물길 등의 흔적이 존재하는

지점에 카메라트랩(D3, D9 type, Hong Kong

ICA Industry Development Co.)을 설치하였다

(Figure 1). 각 설치 지점 간 간격은 50m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인접한 격자 내 카메라트랩 간

의 평균 거리는 137m(83~202m)이다. 카메라트

랩은 내장된 적외선 센서가 동작을 감지할 때마

다 30초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설정하였

으며,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높이에 설치하였다.

배터리 교체 등 기기의 유지 보수와 데이터 회수

는 약 2주에서 한 달 간격으로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대상종들의 계절별, 공간별 일주기성 행동패

턴을 분석하기 위해 카메라트래핑 영상 데이터

를 분류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대상종인 고라

니와 멧돼지를 육안으로 동정하여 파일을 추출

하였으며 촬영 영상 중 5분 이내 재촬영된 종은

동일 개체로 판단하여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Srbek-Araujo and Chiarello, 2005). 시기별 분류

를 위한 촬영 날짜 및 시각은 데이터 파일의 속

성 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시간대별 범주는 여

명(dawn), 낮(day), 황혼(dusk), 밤(night)으로 구

분하였다. 여명은 일출 1시간 전후 사이 시간, 황

혼은 일몰 1시간 전후 사이 시간으로 설정하였

으며 낮은 여명 직후부터 황혼 직전 사이, 밤은

황혼 직후부터 여명 직전 사이의 시간으로 설정

하였다(Pépin et al, 2006). 일출·몰 시각은 한국

천문연구원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월별로 평균값

을계산하여 시간대를 나누었다(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2023).

구분된 시간대 범주에 따라 고라니와 멧돼지

의 계절별, 공간별 출현 빈도와 출현율을 계산하

였다. 출현 빈도의 경우 카메라 운용 대수와 일

수가 계절마다 상이하여 값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트래핑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촬영 결과를 제시하는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100 CTD(Camera Trap-Days = 카메라 대

수 X 카메라 운용 일수)당 출현 빈도로 환산하였

다. 또한 출현 빈도의 계절별, 공간별 통계적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대별 일일 출현 빈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R(Ver.

4.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분석은 Kruskal-Wallis test를,

공간 유형별 분석은 Mann-Whitney U-test를 진

행하였다(R Core Team, 2023).

계절은 월평균기온을 기준으로 하여 봄(3~ 5

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 2월)

로 구분하였고 계절별 평균기온은 각각 12.9℃

(6.6~18.0℃), 24.7℃(22.3~27.2℃), 14.0℃

(6.6~21.6℃), -1.6℃(-3.8~2.4℃)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23). 공간별 일

주기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정육각형 격자 안

에 설치된 18대의 카메라가 사람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세 가지 유형(농지, 주거 및 상공 시설,

등산로)의 공간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하

였다. 거리 분석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QGIS

(Ver. 3.28.0)로 진행하였으며 공간 유형은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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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현황도와 산

림청에서 제공하는 등산로 자료를 활용하여 구

분하였다(V-wolrd, 2023a; 2023b). 농지는 미경

지정리답, 밭, 과수원을 포함하며, 주거 및 상공

시설은 일반주택지, 고층주택지, 상업 및 업무지,

공업시설,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카메라별

로 각각의 공간까지의 최단거리를 계산한 후, 하

위 50%는 근거리 그룹(near)으로, 상위 50%는

원거리 그룹(far)으로 분류하였다(농지 기준: 근

거리 평균 19m(0~45m), 원거리 평균 124m (45~

245m); 주거 및 상공시설 기준: 근거리 평균

142m(109~169m), 원거리 평균 225m(183~274m);

등산로 기준: 근거리 평균 46m(6~97m), 원거리

평균 153m(98~218m)). 각 공간 유형은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에 교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근거리 그

룹은 그 영향이 비교적 크고, 원거리 그룹은 그

영향이 비교적 작을 것이라 예상하여 거리에 따

른 일주기 특성을 비교하였다(Gil-Fernández et

al, 2020).

III. 결과 및 고찰

카메라트래핑을 통해 총 12,258 CTD 동안 대

상종인 고라니와 멧돼지에 대해 각각 4,391개와,

1,308개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전체 시기

와 공간에 대한 시간대별 출현율을 보았을 때 두

종 모두밤 시간대출현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

는 야행성 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라니는

밤(55.4%)-낮(18.8%)-황혼(14.2%)-여명(11.5%)

시간대 순으로 출현율이 높았으며, 밤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의 출현율 간 차이는 적은 편이었

다. 멧돼지는 밤(66.5%)-황혼(22.8%)-여명

(5.6%)-낮(5.1%) 시간대 순으로 출현율이 높았으

며, 밤을 제외하면 황혼 시간대의 활동을 비교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멧돼지나 사슴과의 우제목 동물에서 환경 조

건에 따른 일주기성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Beier and

Mccullough, 1990). 본 논문에서 고라니와 멧돼

지 모두 대부분의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낮에 활

동이 많은 사람을 피해 주로 밤에 활동하는 양상

을 보였다. 전체적인 고라니의 낮과 밤 시간대의

평균 출현율은 각각 18.8%, 55.4%였고, 멧돼지는

각각 5.1%, 66.5%였다(Table 1). 반면, 본 연구지

와 상반된 대상지 특성을 가진 설악산국립공원

내 인위적 교란이 적은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

(Jeong, 2021)에서 고라니는 낮과 밤에 각각

30.2%, 39.5%, 멧돼지는 각각 46.7%, 29.4%의 출

현율을 보이며 본 연구에서보다 더 높은 낮 시간

대 활동 및 더 낮은 밤 시간대 활동을 나타냈다.

1. 계절별 일주기성

계절별 고라니와 멧돼지의 100 CTD당 출현

빈도 및 출현율을 계산하고, 출현 빈도의 계절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Table 2, Figure 2). 낮과 밤의 출현율을 계절

별로 비교하였을 때, 고라니는 가을철에 낮 시간

대 출현율이 가장 낮고(13.9%), 밤 시간대 출현

율이 가장 높았으며(61.9%), 멧돼지는 가을과 겨

Time Period
Species

Water deer Wild boar
Dawn 506 (11.5) 73 (5.6)
Day 827 (18.8) 67 (5.1)
Dusk 625 (14.2) 298 (22.8)
Night 2,433 (55.4) 870 (66.5)
Total 4,391 (100) 1,308 (100)

Table 1. Total photographic frequencies (and percentage, %) of four tim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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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철에 낮 시간대 출현율이 비교적 낮고(각각

0.7%, 1.8%), 밤 시간대 출현율이 비교적 높았다

(각각 77.6%, 78.0%). 또한 두 종 모두 출현율의

계절 간 차이는 밤 시간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고라니의 밤 시간대 출현율의 계절간 변동

폭(동일 시간대 중 최대 출현율이 나타난 계절의

값과 최소 출현율이 나타난 계절의 값의 차)은

12.7%로, 가을이 가장 높고(61.9%) 봄이 가장 낮

았다(49.2%). 멧돼지의 밤 시간대 출현율의 계절

간 변동 폭은 16.9%로, 겨울이 가장 높고(78.0%)

여름이 가장 낮았다(61.1%). 다만, 통계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고라니의 낮 시간대 출현 빈도는

신뢰 수준 0.05 기준에서 계절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value = 0.68), 그 외 시간대

와 멧돼지의 모든 시간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2).

일반적으로 우제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낮의 활동량이 줄어

드는 특징이 있다(Wolfson et al, 202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멧돼지의 낮 출현율이 여름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Table

2, Figure 2). 이는 사람의 교란이 작용하는 도시

근교 야생동물의 계절별 일주기성의 차이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기온과 같은 환경 요소 뿐만 아

니라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 요소도 함께 고려하

여 해석해야 함을 나타낸다.

Figure 2. Seasonal photographic ratio (percentage, %)
of four time periods of water deer and wild
boar

2. 공간별 일주기성

18개의 격자마다 설치된 카메라를 농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산로 세 공간유형에 따라 거리별

로그룹을나누어고라니와멧돼지의각시간대별

100 CTD당 출현 빈도 및 출현율 계산하고, 출현

빈도의거리별차이를확인하기위한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Figure 3). 거리에 따른 고라

니의 출현율 및 출현 빈도는 주로 여명과 황혼

Species Time Period
Season χ2(df=3),

p-valueSpring Summer Fall Winter

Water deer

Dawn 4.11 (12.2) 3.29 (11.8) 5.43 (12.1) 3.59 (11.5) 15.66, *
Day 7.07 (20.9) 6.61 (23.7) 6.25 (13.9) 7.15 (18.8) 1.52, 0.68
Dusk 6.01 (17.8) 3.86 (13.8) 5.43 (12.1) 5.11 (14.2) 13.33, *
Night 16.61 (49.2) 14.19 (50.8) 27.81 (61.9) 21.53 (55.4) 58.12, *
Total 33.79 (100) 27.96 (100) 44.92 (100) 37.38 (100) -

Wild boar

Dawn 0.33 (4.3) 1.51 (6.7) 0.22 (4.9) 0.20 (3.0) 26.24, *
Day 0.45 (5.9) 1.45 (6.4) 0.03 (0.7) 0.12 (1.8) 61.28, *
Dusk 1.63 (21.1) 5.80 (25.8) 0.75 (16.8) 1.14 (17.1) 102.40, *
Night 5.31 (68.8) 13.74 (61.1) 3.48 (77.6) 5.23 (78.0) 93.30, *
Total 7.73 (100) 22.49 (100) 4.49 (100) 6.70 (100) -

(Kruskal-Wallis test, p-value: * < 0.05)

Table 2. Seasonal photographic frequencies per 100 CTD (and percentage, %) of four time periods of water deer
and wild boar and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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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보다는 낮과 밤 시간대에서 차이를 보였다

(Figure 3a, Table 3). 낮 출현율은 농지를 기준으

로 하였을 경우, 근거리 그룹(24.2%)이 원거리 그

룹(13.4%)보다 높았다. 주거 및 상업시설을 기준

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근거리(15.1%)가 원거리

(22.6%)보다 낮았고, 등산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근거리(12.1%)가 원거리(24.6%)보다

낮았다. 반면 밤출현율은 낮과 반대 양상을 보였

다. 주거 및 상업시설 유형에서는 근거리(60.9%)

가 원거리(49.9%)보다 높게, 등산로 유형에서도

근거리(63.9%)가 원거리(48.1%)보다 높게 나타

났다(Table 3). 농지 유형의 경우 출현율은 근거리

(50.0%)가 원거리(60.9%)보다 낮긴 하였으나, 출

현 빈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value = 0.17,

신뢰수준 0.05).

멧돼지의 낮과 밤 시간대의 거리별 출현율 차

이는 적은 편이었으나 등산로 유형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Figure 3b, Table 3). 멧돼지의 낮

출현율은 주거 및 상업시설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근거리(5.2%)가 원거리(5.1%)보다 높

았고, 등산로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근거

리(3.4%)가 원거리(5.7%)보다 낮았다. 농지를 기

준으로 하였을 경우, 출현율은 근거리(5.2%)가

원거리(5.0%)보다 높기는 하였으나, 출현 빈도

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value = 0.16, 신뢰수

준 0.05). 밤 출현율은 농지, 주거 및 상업시설,

등산로 모든 유형에서 근거리(각각 67.3%,

70.4%, 72.4%)가 원거리(각각 65.1%, 65.2%,

64.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출현 빈도 또한 모

든 유형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Table 3).

세 가지 유형의 공간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출현율을 비교하였을 때, 고라니와 멧돼지

모두 낮 시간대에 등산로와 가까운 장소에서 사

람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가장 높게 발현되었다.

Species Time
Period

Agricultural Land Residential & Commercial
Facility Trail

Near Far U,
p-value Near Far U,

p-value Near Far U,
p-value

Water
deer

Dawn 4.06
(11.3)

4.19
(11.8)

233,901,
0.72

3.96
(11.1)

4.29
(12.0)

234,623,
0.62

3.56
(10.7)

4.70
(12.2)

232,042,
0.98

Day 8.71
(24.2)

4.78
(13.4)

197,514,
***

5.40
(15.1)

8.09
(22.6)

260,456,
***

4.01
(12.1)

9.48
(24.6)

254,105,
***

Dusk 5.24
(14.5)

4.96
(13.9)

229,342,
0.67

4.60
(12.9)

5.60
(15.6)

236,571,
0.43

4.41
(13.3)

5.79
(15.0)

233,270,
0.82

Night 18.00
(50.0)

21.70
(60.9)

241,691,
0.17

21.80
(60.9)

17.90
(49.9)

198,702,
***

21.16
(63.9)

18.53
(48.1)

209,353,
**

Total 36.01
(100)

35.63
(100) - 35.76

(100)
35.88
(100) - 33.14

(100)
38.51
(100) -

Wild
boar

Dawn 0.82
(6.1)

0.38
(4.8)

226,750,
*

0.24
(4.6)

0.95
(5.9)

238,422,
**

0.26
(5.0)

0.93
(5.8)

237,706,
*

Day 0.70
(5.2)

0.39
(5.0)

228,428,
0.16

0.28
(5.2)

0.82
(5.1)

241,108,
***

0.18
(3.4)

0.91
(5.7)

240,463,
***

Dusk 2.89
(21.4)

1.97
(25.1)

223,996,
0.08

1.04
(19.8)

3.82
(23.8)

266,352,
***

1.01
(19.3)

3.85
(23.9)

257,502,
***

Night 9.07
(67.3)

5.12
(65.1)

200,329,
***

3.72
(70.4)

10.47
(65.2)

278,407,
***

3.80
(72.4)

10.39
(64.6)

282,748,
***

Total 13.48
(100)

7.86
(100) - 5.29

(100)
16.05
(100) - 5.25

(100)
16.09
(100) -

(Mann-Whitney U-test, p-value: * < 0.05, **< 0.01, ***< 0.001)

Table 3. Photographic frequencies per 100 CTD (and percentage, %) of four time periods categorized by three
spatial types and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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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은 회피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수일 때,

생존에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다(Shamoon et al, 2018). 따라서 사람의 영향

을 피하기 위해 두 종의 낮 시간대 출현율이 근

거리 그룹(near)에서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

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대 출현율이 고라니의 경

우 농지에서 원거리(13.4%)보다 근거리(24.2%)

에서 높게, 멧돼지의 경우 주거 및 상공 시설에

서 원거리(5.1%)보다 근거리(5.2%)에서 높게 나

온 이유는 등산로가 가장 큰 인위적 교란으로 작

용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Table 3). 또한 그

외 다수의 연구(Ohashi et al, 2013; Doormaal et

al, 2015)에서 사람의 이동이 많거나 주거지와 가

까운 장소에서 비교적 높은 야행성을 보이는 것

이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에서 나타

난 고라니와 멧돼지의 일주기성 특징은 사람의

생활 공간과 인접한 도시 근교로서 갖는 연구대

상지의 공간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 논문은 농지, 주거지, 상업지, 등산로와 같

이 인간의 활동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장소와 인

접하게 위치하여 서식지 내에 교란이 발생하는

도시 근교의 고라니와 멧돼지의 일주기 특성을

카메라트래핑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카메라트래핑을 통해 고라

니와 멧돼지에 대해 각각 4,391개와, 1,308개의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였고 이를 시간대별 범주

(여명, 낮, 황혼, 밤)로 구분하여 계절별, 공간별

일주기성 차이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라니와 멧돼지는 특히 야생동

물 찻길사고와 농작물 피해, 전염병 확산(ASF,

African Swine Fever) 등과 관련하여 사람의 생

명이나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포유류로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4; Kim et al, 2021). 효과적인

대응책을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생태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는 고라니와 멧돼

지가 사람에 의해 교란된 도시 근교의 서식지에

적응한 양상을 일주기성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두 종 모두 전체적으로 야행성 포유류의 성향이

나타나면서도 계절적 측면에서 낮과 밤의 출현

율을 비교하였을 때 고라니는 가을에, 멧돼지는

가을과 겨울에 더욱 그 성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멧돼지의 경우 낮 출현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여

름철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간적 측면에

서는 고라니와 멧돼지 모두 낮 시간대에 등산로

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야생동

물의 일주기성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며, 사람과의 공존 방안을 찾는데 활

Figure 3. Photographic ratio (percentage, %) of four time periods of water deer (a) and wild boar (b) categorized
by three spatial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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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태적 요소이다. 본 연구

를 통해 도시 근교에 적응한 고라니와 멧돼지의

생태적 특성을 이해하고, 두 포유류와 공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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