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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공할 서식지를 본능적으로 찾고자 한다 (Morrison 

et al. 1992). 또한 생존에 적합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

는 행동은 반복적인 활동 습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Festa-

Bianchet et al. 2003).
반달가슴곰은 과거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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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동물 특정종의 개별 구성원의 서

식영역이며,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생물적, 비생물적 요소

의 총체이다. 모든 생물종은 먹이, 물, 휴식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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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bitat loss by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poaching reduced the 
population of Asiatic black bear (Ursus thibetabus ussuricus) population in South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In the early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d begun 
a restoration project of Asiatic black bear. In 2017, a bear was found in Mt. Sudosan, 
Gimcheon, Gyeongsangbuk-do, approximately 80 km from Mt. Jirisan where the bear 
was first released. Genetic analysis confirmed that this bear was one of the Jirisan bear 
population, estimating that this bear escaped from its habitat. After trapping this bear 
in Mt. Sudosan, it was rereleased again in Mt. Jirisan, but this bear moved again to Mt. 
Sudosan. After 2nd trapping and releasing, this bear came back to Mt. Sudosan. In Mt. 
Sudosan, this bear covered a greater distance and moved more as compared to other 
Asiatic black bear in Mt. Jirisan. Today, this bear has its home range within Mt. Sudosan 
area after the third release, estimating that this bear is stable and active in this area. 
Our findings are the first case showing the interesting pattern of repetitive disperse 
activities and habitat expansion of Asiatic black bear. The results of this case are valuabl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wildlif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endangered 
wild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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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에 분포하였으나, 현재 지리산과 설악산 등 극

히 일부지역에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한지역에는 

다수 개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다 

(MOE 2002). 일제강점기 해수구제라는 명목아래 우리나

라에 서식하던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호랑이 등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이 무차별적으로 포획되었다. 또한 한국전쟁에 

의한 자연서식지의 황폐화, 경제개발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서식지 감소와 절편화, 1980년대까지 보신

문화로 인한 밀렵 등에 의해 20세기 후반 반달가슴곰의 개

체 수는 급감하였다 (KNPS 2004). 
현재 반달가슴곰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 천연기념물 32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전 세

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Conversa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부속서-1에 등

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CITES 2019), 국제자연보호

연맹 (IUCN) 지정 취약종 (Vulnerable)으로 분류되어 있다 

(IUCN 2019). 2004년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 복

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개체군이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62
개체가 야생에서 활동 중이다 (SRTI 2018). 

2017년 반달가슴곰 1개체가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약 80 km)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수도산 지역에

서 발견된 바 있다. 이 사례는 복원사업 중인 개체가 단위 

서식지에서 원거리 지역까지 이동한 드문 사례였다. 이후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지리산 개체군 중 한 마리임을 확인한 

후, 다시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방사하였으나, 곰은 다시 수

도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

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방사된 개체가 원거리 지역인 경

상북도 김천시 수도산으로 반복적으로 이주하는 사례에

서 이주 행동의 특성과 이주 후 행동권에 대한 비교를 통

해 점차 개체군이 증가하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집단

의 서식지 확산과 이에 따른 광역적 관리 방안 마련에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반달가슴곰 행동 특성 분석

1) 위치추적

반달가슴곰의 위치는 VHF 주파수 발신기 (M3620, ATS, 

Canada)와 수신기 (R-20, ICOM, Japan)를 이용하여 확인

하였고, 삼각측정법을 적용하여 위치를 확인하였다. 

2) 행동권 분석

반달가슴곰 행동권은 HRT (Home Range Tools) for 

ArcGIS (Ver 10.1)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행동권 면적

은 최외각블록다각형 (MCP; Minimum Convex Polygons) 
기법의 100%, 95%, 50%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MCP 분석이 대면 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단점 (Worton 

1987)을 보완하기 위해 Kernel 밀도추정치 (Kernel density 

estimation)의 95%, 50%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3) 연구개체

지난 2017년 6월 15일 김천시 대덕면 수도산에서 포획

된 반달가슴곰 KM-53은 수컷으로 지리산 반달가슴곰복

원사업을 위해 중국에서 도입된 부모 사이에서 2015년 1
월에 출생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 지리산에 방사되었다.

4)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반달가슴곰 KM-53이 최초로 수도산에서 

포획 (2017년 6월 15일)된 이후, 1차, 2차, 3차 방사가 이루

어진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Table 1). 

결     과

1. 이동거리

1차 방사 이후 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행동

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포획 직전

까지 이동한 거리는 약 100 km이며, 하루 평균 약 5 km를 

이동하였다. 7월 25일경 수도산으로 이동한 개체는 지리

산 자연적응훈련장에서 방사한 이후 20일 만에 목격 지점 

인근에서 다시 포획되었다 (Table 2, Fig. 1).

2017년 9월 5일 지리산 지역에 2차 방사된 개체는 1차 

방사 경로와 비슷하게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35번 고

속국도 인근에서 다시 지리산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동

면 활동을 하였다. 2018년 4월경 동면 활동을 마치고 4월 

28일 공원 경계를 벗어나 1차, 2차 초기 방사 경로와 유사

한 이동경로를 보였으며, 당해 연도 5월 5일 새벽에 1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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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당시 인근 고속도로 지점에서 횡단도중 고속버스와 충

돌하여 치료를 위해 회수되었다. 2차 방사 및 회수에 이르

는 기간 동안 개체가 이동한 거리는 총 207 km이었으며, 
총 평균 이동거리는 1.95 km이고 1차 방사 활동 일수와 비

교한 평균 이동거리는 3.25 km로 나타났다 (Table 2, Fig. 2).
재활 치료 후 수도산에 3차 방사한 개체는 전체 193 km

를 이동했으며, 하루 평균 0.99 k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1차 방사 일수와 비교한 방사 초기 20일간의 

평균 이동거리는 3.10 km로 분석되었다 (Table 2, Fig. 3).

2. 활동고도

1차 활동시기 평균 활동 고도는 816.94 m, 2차 활동시기

의 평균 활동 고도는 823.55 m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3차 방사시기의 활동고도는 1차, 2차 방사시기보다 높은 

935.12 m로 분석되었다 (Table 3).

Table 1. Research duration and types of animal released

Release Duration Term (days) Release type

1st release July 6.-25. 2017. 20 Soft -Release
2nd release September 5. 2017.-May 11. 2018 249 Hard-Release
3rd release August 27.-December 31. 2018. 127 Hard-Release

Table 2. Moving distance of the KM-53 after escaping the Jirisan National Park

Release Moving distance for initial 20 days Mean daily moving distance Overall moving distance (km)

1st release 5.00 5.00 100
2nd release 3.25 1.95 207
3rd release 3.10 0.99 193

Fig. 1. Moving pathway of the KM-53 in Mt. Jirisan and Mt. Sudosan during 1st release. The green-colored line represents the outer 
boundary of the Jirisan National Park, and brown-colored line is that of the Mt. Sudosan. The yellowish brown-colored line represents the 
moving pathway of the KM-53. The arrow heads indicate the daily movement and circles indicate the daily GI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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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oving pathway of the KM-53 in Mt. Sudosan during 3rd release. The 3rd release was carried out directly in the Mt. Sudosan. The 
green-colored line represents the outer boundary of the Gayasan National Park located near the Mt. The yellowish brown-colored line rep-
resents the moving pathway of the KM-53. The rrow heads indicate the daily moving direction and circles indicate the daily GIS records.

Fig. 2. Moving pathway of the KM-53 in Mt. Jirisan and Mt. Sudosan during the 2nd release. The green-colored line represents the outer 
boundary of the Jirisan National Park. The yellowish brown-colored line represents the movement pathway of the KM-53. The arrow heads 
indicate the daily moving direction and circles indicate the daily GIS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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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동권

MCP에 의한 행동권은 1차 방사시기의 행동권이 가

장 넓게 나타났으며 (976.60 km2), 3차 방사시기의 행동

권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135.84 km2). Kernel 95 분석 결

과, 또한 1차 방사시기의 행동권이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7244.33 km2), 3차 방사시기의 행동권이 가장 작게 나타

났다 (214.66 km2). 특히 1차 방사시기의 행동권은 3차 방

사 시기의 행동권에 비해 7.7배 넓은 행동권을 나타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차 방사시기의 행동권

은 1차 2차 방사기기의 행동권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1차부터 3차에 걸친 방사 이후 전체 행동권은 평

균 490.25±435.84 km2이었으며, 핵심 서식지는 113.50±

106.55 km2 (MCP50)와 705.16±1070.21 km2 (K50)로 나

타났다 (Table 4, Figs. 4~6). 

Table 3. Activity altitude of the KM-53 in the Mt. Sudosan

Release Altitude (m)*

1st release 816.94
2nd release 823.55
3rd release 935.12

*above sea level.

Table 4. Home ranges of the KM-53 estimated by MCP and Kernel

Release

Home range (km2)

MCP Kernel

100% 95% 50% 95% 50%

1st release 976.90 974.49 234.76 7244.33 1940.52
2nd release 358.00 332.78 70.97 602.88 115.40
3rd release 135.84 111.74 34.77 214.66 59.55
Mean±S.D* 490.25±435.85 473.00±448.14 113.50±106.56 2687.29±3951.28 705.15±1070.22

*Standard Deviation.

Fig. 4. Home ranges of the KM-53 after the 1st release in the Jirisan National Park. We estimated the home ranges using the MCP and 
Kerne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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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ome ranges of the KM-53 after 3rd release in the Mt. Sudosan. We estimated the home ranges using the MCP and Kernel methods.

Fig. 5. Home ranges of the KM-53 after 2st release in the Jirisna National Park. We estimated the home ranges using the MCP and Kerne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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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반달가슴곰은 과거 한반도 내에서의 행동권은 알려진 

바 없으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수행 중인 복원사업을 통해 

이들의 행동권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여름철 지리산 내에서 활동 중인 반달가슴

곰의 여름철 행동권은 43.33 km2 (MCP100), 이동거리는 

1.91 km로 나타났다 (SRTI 2018). 이 시기에 KM-53 개체의 

1차 이주 방사 이후 행동권은 976.90 km2 일평균 이동거리

는 5 km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체 고유 성향에 의한 서식지

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이동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리산에 소재한 자연적응훈련장에서 1차 

방사 이후 20일이 경과한 후 약 80 km 떨어진 수도산으로 

이동한 사실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2017년 최초 포획 지

점인 수도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고정적인 행동영역을 보

이지 않고 지속적인 이동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재방사 이후 반달가슴곰 KM-53 개체는 지속적으

로 이동을 했던 1차 방사에 비해 3일 이상 머무르는 행동

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방사 직후 국립공원 경계를 벗어

나 1차 방사시기의 35번 고속국도 횡단 지점 인근에서 다

시 지리산국립공원 내부로 9일 만에 이동하였다. 또한 야

생 먹이가 풍족한 시기의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평균 이

동거리인 1.26 km (SRTI 2018)인 반면 KM-53개체는 1.97 

km를 이동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존 수도산 지역의 서식

지를 찾아가고자 하는 이동 패턴을 보이다가 겨울 동면을 

준비해야 하는 가을철 집중 먹이 섭식시기와 맞물려 먹이 

및 서식환경이 비교적 안정된 지리산으로 이동하였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교통사고 이후 완전한 활동력을 회복한 개체는 수도산

에서 3차 재방사가 이루어졌으며, 1차 2차 재방사 이후

에 비해 급격한 이동 패턴을 보이지 않았다. 초기 20일간

의 하루 평균 이동거리는 3.10 km로 전체 하루 평균 이동

거리인 0.99 km에 비해 많은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서식 지역의 탐색 활동으로 인

해 이동거리가 많았고 이후 기존 활동지에 대한 적응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주요 지역에 머물면서 활동한 것

으로 생각된다. 행동권 또한 1차와 2차에 비해 가장 작은 

행동권을 나타냈는데 개체가 안정적인 서식 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활동하는 반

달가슴곰의 2018년 가을철 평균 핵심 행동권인 9.87 km2 

(MCP50), 15.54 km2 (K50) (SRTI 2019)에 비해 넓은 면적

을 핵심 행동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리산

의 반달가슴곰의 평균 이동거리와 행동권은 연령과 성별

을 고려하지 않고 모니터링 중인 전 개체를 대상으로 분석

된 값이라 다소 차이가 있어 수컷 5년생의 개체 특성을 고

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야생동물에게 서식지 이주 행위는 이주된 동물은 익숙

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운 먹이와 은신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게 되며, 특히 먹

이가 부족하고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겨울

철은 이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ric 

and William 2002). 따라서 야생동물의 인위적 서식지 이

주는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서 고려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으로써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는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먹이, 물, 

은신처가 마련된 곳이며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Adams 1994). 따라서 서식처의 구성요소는 먹이, 
은신처, 물, 공간 등이 된다. 특히 서식처의 가장 분명한 구

성요소는 먹이 (Shaw 1985)로 추정됨에 따라 추후 먹이와 

서식지 유형에 따른 반달가슴곰의 행동 특성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단보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서

식지 이주 방사를 고려하는 의사결정 및 반달가슴곰 개체

군의 서식지 확산에 따른 광역적 관리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적     요

과거 한국에는 반달가슴곰이 많은 개체수가 서식하였

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반달가슴

곰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산업화, 서식지 파

괴, 밀렵으로 인해 절멸 상태에 이르렀다. 2000년대 초반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극소수의 개체가 활동하는 것이 확

인되었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절멸 위험에 처해 있는 생물

종에 대한 복원과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지리산 반달

가슴곰 복원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외부로부터 한반도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과 동일한 아종을 도입 방사한지 14
년이 흐른 2017년에 지리산에서 약 80 km 떨어진 수도산

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었다. 유전자 분석결과 과거 지

리산에서 방사했었던 3년생 반달가슴곰으로 분석되었으

며 이는 지리산에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추진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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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멀리서 이동한 사례이다. 이후 지리산에서 2회 재방

사를 하여 다시 수도산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

며, 일반적으로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에 비해 

많은 이동거리와 행동권을 나타냈다. 수도산에서 3번째 

방사 이후 안정적인 이동 패턴과 서식영역을 띠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해 지리산 반달가슴곰 

집단의 서식지 확산과 이에 따른 광역적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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