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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주큰오색딱다구리(Dendrocoposleucotos

quelpartensis)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

양성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

지도교수 오홍식

본 연구는 제주큰오색딱다구리(Dendrocoposleucotosquelpartensis)의 둥지자

원과 먹이자원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둥지자원은 2008년 3월 ～

2009년 2월,먹이자원은 2008년 3월 ～ 6월 사이에 관음사,한라산 국립공원 관

음사지구 입구 주변 및 한라수목원 일대에서 조사하였다.둥지자원을 파악하기

위해 영소목(營巢木)과 수동(樹洞)의 특징을 측정하였고,먹이자원은 사진촬영과

직접 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조사 결과,둥지로 이용하는 수종은 개서어나무

(Carpinustschonoskii),곰솔(Pinusthunbergii),곰의말채(Cornusmacrophylla),밤

나무(Castaneacrenata),벚나무류(Prunusspp.),버즘나무류(Platnusspp.),층

층나무(Cornus controversa), 팥배나무(Sorbus alnifolia),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였다.영소목의 평균 흉고 직경은 40.2±2.3cm (범위 19.0-76.0cm),

평균 수고는 11.9±0.6m (3.0-24.2m),평균 둥지 높이는 5.0±0.3m (1.2-8.5m),

둥지 높이에서의 평균 직경은 27.6±1.9cm (16.5-44.0cm)이었다.평균 둥지입구

의 세로 길이는 8.7±0.5cm (5.0-14.0cm),가로 길이는 6.8±0.2cm (5.0-8.2cm),

깊이는 23.1±2.8cm (5.0-48.0cm),입구부 수평 길이 14.4±0.5cm (10.0-18.0cm)

이었다.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먹이 자원은 나비목 (Lepidoptera)41.1%,딱정벌레

목(Coleoptera)39.7%,미동정 곤충류 13.1%,거미목(Araneae)4.0%,메뚜기목



(Orthoptera)0.3%,기타 1.7%로,나비목과 딱정벌레목을 주로 포식하였다.따라서

제주큰오색딱다구리는 둥지자원과 먹이자원으로 성숙한 활엽수림 내부에 분포하

고 있는 고사목의 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향후 종의 보호를 위해 고

사목의 잔존과 성숙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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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큰오색딱다구리(Dendrocoposleucotos)는 딱다구리목 딱다구리과 오색딱다구

리속에 속하는 종으로 스칸디나비아 남부,유럽 남부,시베리아 남부,만주,일본,

한국 등 구북구 일원과 남부 한대에서 온대,일부 아열대까지 분포한다(원,

1981).딱다구리류는 세계적으로 200여종이 있으며,한국에는 큰오색딱다구리를

포함하여 11종이 서식하고 있다(Clements,1991).유럽에서는 큰오색딱다구리를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Czesczewik and Walankiewicz,

2006),지난 1세기 동안 주목할 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Krams,1998;

Carlson,2000;MellettiandPenteriani,2003).우리나라에서는 전역에서 관찰 할

수 있으나 비교적 흔하지 않은 텃새이다(원,1981).큰오색딱다구리는 원시림 상

태의 활엽수림과 고사목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며(Wesolowski,1995a,1995b;

Gjerdeetal.2005),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우산종(umbrellaspecies)으로 평

가되고 있다(Roberge and Angelstam,2004;Roberge,2006;Roberge and

Mikusinski,2008).

큰오색딱다구리에 대한 해외 연구로는 큰오색딱다구리를 포함한 7종의 딱따구

리가 선택하는 영소목의 비교 연구(Hagvaretal.1990),서식지 변화로 인한 큰

오색딱다구리의 집단 축소에 관한 연구(Virkkalaetal.1993;Carlson,2000),숲

구조에 따른 큰오색딱다구리의 밀도와 분포에 대한 연구(FernandezandAzkona,

1996),영소목과 채식목 선택에 관한 연구(MellettiandPenteriani,2003)등이 있

다.국내에서의 딱다구리에 관한 연구는 청딱다구리(Picuscanusgriseoviridis)

의 번식경과(원과 구,1986)와 까막딱다구리(Dryocopusmartius)의 서식지 이용

특성에 관한 연구(이,2000)가 이루어졌을 뿐 큰오색딱다구리의 생태나 종과 관

련된 생물학적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본 연구는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서식지 이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종의 생활

사를 파악하고,먹이원을 조사하여 생활영위에 관한 특성을 밝혀 종의 보호와 관

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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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조사 지역 및 기간

조사 지역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입구 주변(N 33°25′05″ E 126°

33′17″)과 관음사(N 33°25′11″ E 126°33′37″),한라수목원 일대(N 33°

27′49″ E126°29′14″)이며(Figure1),둥지자원은 2008년 3월부터 2009년 2

월까지,먹이자원은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하였다.

2 km

Figure1.Locationofthestudyareas.Theblackdotsarethestudysitesfor

theuseofnestresourcesandtheuseoffoodresources.

2.연구 방법

영소목(榮巢木)의 특징은 총 47개의 둥지를 대상으로 수종,영소시 고사상태,

수고,흉고 직경,둥지 높이,둥지 입구 방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Figure2).수

동(樹洞)의 특징은 26개 둥지를 대상으로 둥지 입구 높이에서의 직경과 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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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크기 및 입구부 수평 길이를 측정하였으며,둥지 입구 부분만 파인 구멍은

둥지로 간주하지 않았다(Figure3).방위의 선호도는 χ2적합성 검증으로 분석하

였고,둥지와 둥지로 간주 되지 않은 표본 간의 차이점 분석에는 t-test를 이용하

였다(SPSSprogram,Ver12.0).

Figure2.CharacteristicsmeasuredofJejuWhite-backedWoodpecker

nesttree.H:treeheight(m),NH:nestheight(m),DBH:diameteratthebreastheight

(cm),DNH:diameteratthenesthight(cm).

수고와 둥지 높이는 경사계(PM-5/360PC,SUUNTO)와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수간직경은 흉고테이프,둥지입구 방위는 나침반을 이용하였다.먹이자원

조사는 번식기 때 제주큰오색딱다구리 부모가 새끼에게 공급하는 먹이자원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으며,사진 촬영(NikonD200,300mm lens)과 필드스코프(Nikon,

JP/ED82A)를 이용하여 먹이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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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3.CharacteristicsmeasuredofJejuWhite-backedWoodpeckernest

hole.A:verticaldiameteroftheentranceatoutside(cm),B:horizontaldiameterofthe

entranceatoutside(cm),C:horizontaldepthofthecavity(cm),D:depthfrom theentrance

tothebottom ofthecavity(cm).

Ⅲ.결과 및 고찰

1.둥지자원의 이용

가.영소목의 수종 특징

연구 결과 제주큰오색딱다구리가 영소목으로 이용한 수종은 밤나무(Castanea

crenata)21그루,벚나무류(Prunusspp.)11그루,버즘나무류(Platnusspp.)5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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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곰솔(Pinusthunbergii)4그루,팥배나무(Sorbus alnifolia)2그루,곰의말채

(Cornusmacrophylla)1그루,개서어나무(Carpinustschonoskii)1그루,층층나무

(Cornuscontroversa)1그루,후박나무(Machilusthunbergii)1그루였다(Table1).

외국의 경우,스페인에서는 영소목으로 너도밤나무(Fagussylvatica)(Fernandez

etal.1994),노르웨이에서는 유럽사시나무(Populustrmula)(Hagvaretal.1990;

HogstadandStenberg,1997),폴란드에서는 서어나무속(Hornbeam)과 떡갈나무

(oak)를 이용하며(Wesolowski,1995a),이외에 고목인 너도밤나무가 높은 비율로

분포된 지역과(Fernandez and Azkona, 1996) 고사목인 오리나무(Alnus

glutinosar)가 분포된 지역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Wesolowski,1995a;

CzeszczewikandWalankiewicz,2006).또한 일본에서는 침엽수림 보다 활엽수

림을 선호하며,모든 둥지는 활엽수에서 관찰된다 하였다(Matsuoka,1979).제주

도의 경우,영소목으로 밤나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관음사 일대는 밤나무

가 우점하는 지역으로 제주큰오색딱다구리가 선호하는 영소목의 수종을 밤나무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하지만,선택된 영소목 중 곰솔을 제외하고 모두 활엽

수를 선택하였으므로 유럽과 일본의 연구 결과와 같이 제주큰오색딱다구리는 대

부분 활엽수를 영소목으로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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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haracteristicsofJejuWhite-backedWoodpeckernesttrees

Nest

no.
Treespecies S

1 H

(m)

DBH

(cm)

NH

(m)

Direction

ofnest

entrance(°)

1 Castaneacrenata L
2

13.3 65.0 6.7 S

2 Castaneacrenata L 12.5 64.0 5.8 SW230

3 Castaneacrenata L 13.3 40.0 6.7 NW330

4 Castaneacrenata L 13.3 56.0 6.7 NW340

5 Castaneacrenata L 17.4 64.0 4.8 SE150

6 Castaneacrenata L 11.0 70.0 5.3 E

7 Castaneacrenata L 14.9 27.0 8.2 W

8 Castaneacrenata L 15.4 76.0 4.7 W

9 Castaneacrenata L 16.1 64.5 4.6

10 Castaneacrenata L 16.1 64.5 4.8 W

11 Pinusdensiflora L 24.2 37.0 7.2 N

12 Castaneacrenata L 8.0 52.0 3.3 SE120

13 Castaneacrenata L 8.0 52.0 3.5 E

14 Castaneacrenata D3 4.5 37.1 2.5 NW330

15 Castaneacrenata L 17.3 19.6 7.3 NW300

16 Castaneacrenata L 15.5 52.6 5.7 SE130

17 Castaneacrenata L 15.5 52.6 5.3 SE130

18 Castaneacrenata D 12.6 41.8 3.6 SE140

19 Castaneacrenata L 13.2 56.0 6.4 N

20 Castaneacrenata L 15.3 71.7 4.2 NE30

21 Cornusmacrophylla L 10.5 32.0 3.1 S

22 Carpinustschonoskii* D B
4

32.0 4.3 NE10

23 Machilusthunbergii* L 7.1 36.5 2.3 NW315

24 Platnusspp. D 8.8 31.8 8.3 NW340

25 Platnusspp. D 8.8 31.8 8.1 N

26 Platnusspp. D 8.8 31.8 7.4 NW320

27 Platnusspp. D 9.6 25.8 5.3 NW350

28 Platnusspp.* D 8.2 28.5 5.5 NW290

29 Pinusdensiflora D 10.5 39.5 8.5 N

30 Prunusspp. L 17.7 41.0 4.6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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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Continued

Nest

no.
Treespecies S

H

(m)

DBH

(cm)

NH

(m)

Direction

ofnest

entrance(°)

31 Prunusspp. L 11.0 19.5 2.3 SW240

32 Prunusspp. L 11.0 19.5 3.1 SW220

33 Castaneacrenata* D 10.5 28.5 5.4 S

34 Castaneacrenata D 10.5 28.5 6.7 SE150

35 Prunusspp. L 16.2 35.0 3.4 NW330

36 Sorbusalnifolia D 8.9 39.0 2.6 SE140

37 Sorbusalnifolia D 8.9 39.0 2.5 E

38 Cornuscontroversa L 5.5 24.5 4.9 S

39 Prunusspp. L 11.9 34.0 3.1 W

40 Prunusspp. D 3.0 19.0 1.2 N

41 Pinusdensiflora D 7.6 37.0 5.1 NW300

42 Pinusdensiflora D 13.1 31.0 7.9 SW230

43 Prunusspp. L 7.0 26.8 6.4 NW320

44 Prunusspp. L 16.3 32.0 4.3 SW220

45 Prunusspp. L 9.7 32.0 3.2 NW310

46 Prunusspp. L 13.5 22.8 3.5 SW250

47 Prunusspp. L 15.9 28.0 6.4 SW200

Mean±StandardError 11.9±0.6 40.2±2.3 5.0±0.3

*=Breedingtreein2008

1
S=statusofthenestingtreesatthetimeofnesting:deadorlive

2
L=livetree

3
D=deadwood

4
B=brokentree

VariableabbreviationsasinFigu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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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둥지 입구의 방위 선택

영소목의 둥지 입구 방위는 북서쪽 13곳,남서쪽과 남동쪽 각각 7곳,서쪽과

북쪽 각각 5곳,남쪽 4곳,동쪽 3곳,북동쪽 2곳,바닥을 향한 쪽이 1곳이었다

(Figure4).방위의 선호도를 파악한 결과,방위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χ2=19.447,d.f=8,P-value=0.013),제주큰오색딱다구리는 둥

지 입구의 방위를 북서쪽으로 선호하였다.큰오색딱다구리의 둥지 입구 방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둥지로 선택된 입목의 위치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북

서방향의 경사면(MellettiandPenteriani,2003)과 남동방향의 경사면을 선호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FernandezandAzkona,1996).또한 까막딱다구리의 경우,

영소목의 위치 특이성뿐만 아니라 둥지 입구 전면(前面)에 장애물이 없는 방향을

선호한다 하였고(이,2000),이러한 영소목의 위치 특이성은 연구 지역의 식생 분

포와 일조량과 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어(FernandezandAzkona,1996),제

주큰오색딱다구리의 둥지 입구 방위도 일조량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영소목의 위치 특이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N

EW

S

Figure4.Distributionofthedirectionsofentrance

ofJejuWhite-backedWoodpeckernest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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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영소목의 상태

영소목으로 이용된 입목의 상태는 생목(生木)17그루 (36.2%),생육하고 있으

나 죽은 가지를 갖는 입목 14그루 (29.8%),고사목 16그루 (34.0%)로 제주큰오색

딱다구리는 63.8%를 죽은 상태의 나무를 선택하였다(Table2).이는 유럽의 큰오

색딱다구리가 영소목으로 고사목 32.5%,생육하고 있으나 죽어가는 입목 27.5%

를 선택한 연구(MellettiandPenteriani,2003)와 유사한 결과이며,폴란드에서는

대부분이 죽어가는 입목을 영소목으로 선택한 바 있다(Wesolowski,1995a).

Aulen(1988)은 이러한 고사목이나 죽어 가는 나무의 이용은 각 수종의 특수한

강도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하였으며,고사 초기 단계인 나무의 이용은 둥지로

이용하기가 더욱 쉬울 것이라 하였다.따라서 제주큰오색딱다구리가 영소목으로

선택하는 수종의 강도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able2.ThestatusofJejuWhite-backedWoodpeckernesttrees

Scientificname
Numberof

individuals

Statusofnestingtrees

L
1

L/D
2

D
3

Castaneacrenata 21 7 10 4

Cornusmacrophylla 1 1

Carpinustschonoskii 1 1

Machilusthunbergii 1 1

Platnusspp. 5 5

Pinusdensiflora 4 1 3

Prunusspp. 11 8 2 1

Sorbusalnifolia 2 2

Cornuscontroversa 1 1

Total(%) 47 17(36.2) 14(29.8) 16(34.0)

1
L=live

2
L/D=livetree/deadbranch

3
D=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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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수동의 위치

수동의 위치는 본줄기(trunk),주가지(mainbranch),곁가지(branch)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본줄기에 20그루 (42.6%),주가지에 19그루 (40.4%),곁가지에 8그

루 (17.0%)였다(Table3).다른 딱다구리류의 연구에 의하면,상대적으로 몸집이

크고 강한 힘을 가진 딱따구리류(까막딱다구리 Dryocopusmartius,오색딱다구

리 Dendrocoposmajor,청딱다구리 Picuscanus)가 약한 힘을 가진 딱따구리류

(쇠오색딱다구리 Dendrocoposminor)보다 본줄기를 많이 이용한다(Kosinski

andKempa,2007)하였다.연구 결과,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수동 위치는 상대적

으로 직경이 큰 본줄기와 주가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수동의 위치를

선택할 때 입목의 직경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Table3.PositionofJejuWhite-backedWoodpeckernestholes

Scientificname
Numberof

individuals

Positionofnestingholes

T
1

MB
2

B
3

Castaneacrenata 21 1 14 6

Cornusmacrophylla 1 1

Carpinustschonoskii 1 1

Machilusthunbergii 1 1

Platnusspp. 5 5

Pinusdensiflora 4 4

Prunusspp. 11 7 2 2

Sorbusalnifolia 2 1 1

Cornuscontroversa 1 1

Total(%) 47 20(42.6) 19(40.4) 8(17.0)

1
T=trunk

2
M =mainbranch

3
B=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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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동의 특징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영소목의 수고는 11.9± 0.6m (범위 3.0-24.2m),흉고

직경은 40.2±2.3cm (19.0-76.0cm),둥지 높이는 5.0±0.3m (1.2-8.5m)이었다

(Table1).그리고 둥지 높이에서의 직경은 27.6±1.9cm (16.5-44.0cm),둥지입

구의 크기는 세로 길이 8.7 ± 0.5cm (5.0-14.0cm),가로 길이 6.8± 0.2cm

(5.0-8.2cm),깊이 23.1±2.8cm (5.0-48.0cm),입구부 수평 길이 14.4±0.5cm

(10.0-18.0cm)이었다(Table4).둥지로 간주하지 않은 구멍의 높이에서 직경은

23.1 ± 3.5cm (15.2-40.5cm),둥지입구의 크기는 세로 길이 8.8 ± 0.6cm

(8.0-11.0cm),가로 길이 6.8± 0.3cm (5.7-7.6cm),입구부 수평 길이 12.4±

0.5cm (11.0-14.0cm)이었다(Table5).둥지와 둥지로 간주하지 않은 구멍간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둥지 높이에서의 평균 직경,둥지 입구의 세로 길이,가로 길

이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나,입구부 수평 길이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둥지와

둥지가 아닌 구멍 간의 둥지 입구부 수평 길이에는 차이가 있었다(Table6).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영소목의 크기를 추정하였을

때 둥지 입구부 수평 길이는 최소 10.0cm이상,흉고 직경은 최소 19.0cm,둥지

높이에서의 직경은 최소 16.5cm정도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영소목의 최소 흉고

는 폴란드에서 연구한 오색딱다구리(KosinskiandKempa,2007)와 일치 하였으

나,평균 흉고는 다른 지역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Stenberg

(1996)와 MellettiandPenteriani(2003)에 의하면,영소목의 평균 흉고는 각각

36.5cm,51.0cm라고 하였다.특히 숲 관리가 잘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흉고 값이

60.0cm 이상의 임목이 있는 숲을 선호한다 하였는데(FernandezandAzkona.

1996),이러한 흉고 차이는 연구지의 식생분포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리

고 둥지와 둥지로 간주하지 않은 구멍 간의 평균 비교 분석 결과,둥지 입구의

세로길이,가로길이,둥지 입구에서 평균 직경은 유의성이 없었으나,입구부 수평

길이는 유의성을 보여 제주큰오색딱다구리는 영소목을 선택할 때 둥지 높이의

직경 보다는 영소목의 둥지 입구부 수평 길이에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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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CharacteristicsofJejuWhite-backedWoodpeckernestholes

Nest

no.
Coordinates DNH C

Entrance
D S

1
P
2

A B

1 N33°25′11″ E126°33′44″ 21.2 13.0 10.0 6.7 30.0 MB L/D

2 N33°25′11″ E126°33′44″ 23.4 16.0 7.7 7.5 32.0 MB L/D

3 N33°25′13″ E126°33′41″ 32.6 17.8 13.8 6.5 27.5 T D

4 N33°25′13″ E126°33′42″ 28 18.3 6.0 7.0 30.5 MB D

5 N33°25′11″ E126°33′37″ 34.5 11.0 11.0 6.4 34.5 MB D

6 N33°25′08″ E126°33′13″ 19.0 13.5 8.4 6.2 30.3 MB L

7 N33°25′05″ E126°33′06″ 44.0 15.0 7.5 7.3 48.0 MB D

8 N33°25′05″ E126°33′06″ 40.8 14.0 7.5 6.5 33.0 T D

9 N33°25′06″ E126°33′11″ 35.5 16.0 10.5 8.2 28.5 T L

10 N33°27′03″ E126°33′09″ 34.5 12.0 6.0 5.0 36.0 T L

11 N33°25′13″ E126°33′41″ 34.4 16.5 9.5 7.2 12.0 MB D

12 N33°25′13″ E126°33′41″ 33.0 14.7 10.5 6.8 9.5 MB D

13 N33°25′01″ E126°33′11″ 23.0 10.0 9.2 8.0 9.3 T L/D

14 N33°25′05″ E126°33′09″ 16.5 11.6 8.3 5.7 5.0 T D

15 N33°25′05″ E126°33′09″ 17.0 12.0 8.0 6.0 10.5 T D

16 N33°25′05″ E126°33′09″ 18.1 13.5 7.0 7.0 7.0 T D

17 N33°25′15″ E126°33′36″ 22.6 17.5 5.0 5.6 13.0 B L

18 N33°25′01″ E126°33′11″ 23.5 15.5 9.5 7.2 24.5 T L/D

19 N33°25′08″ E126°33′16″ 23.0 15.5 9.5 7.5 18.5 MB L

Mean 27.6 14.4 8.7 6.8 23.1

StandardError 1.9 0.5 0.5 0.2 2.8

1
S=statusofthenestingtrees:L=live,L/D=livetree/deadbranch,D=deadtree

2
P=position:T=trunk,B=branch,MB=mainbranch

VariableabbreviationsasinFigur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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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CharacteristicsofJejuWhite-backedWoodpeckernotpiercednest

holes

Nest

no.
Coordinates DNH C

Entrance
D S

1
P
2

A B

1 N33°25′16″ E126°33′38″ 40.5 12.0 8.0 6.5 ×
3

B L/D

2 N33°25′08″ E126°33′13″ 18.5 12.5 11.1 7.6 × MB L

3 N33°25′01″ E126°33′11″ 15.2 11.0 7.8 7.2 × MB L/D

4 N33°25′06″ E126°33′09″ 27.0 13.9 7.8 5.7 × B L/D

5 N33°25′08″ E126°33′13″ 18.5 12.5 11.1 7.6 × MB L

6 N33°25′01″ E126°33′11″ 15.2 11.0 7.8 7.2 × MB L/D

7 N33°25′06″ E126°33′09″ 27.0 13.9 7.8 5.7 × B L/D

Mean 23.1 12.4 8.8 6.8

StandardError 3.5 0.5 0.6 0.3

1
S=statusofthenestingtree:L=live,L/D=livetree/deadbranch,D=deadtree

2
P=position:T=trunk,B=branch,MB=mainbranch

3
×=notpierced

VariableabbreviationsasinFigure2,3.

Table6.Resultoft-testfornestholesandnotnestholesofJejuWhite

-backedwoodpecker

NestHoles NotNestHoles

Mean±SE Mean±SE d.f P

DNH
1

27.6±1.9 23.1±3.5 24 0.246

A
2

8.7±0.5 8.8±0.6 24 0.916

B3 6.8±0.2 6.8±0.3 24 0.928

C
4

14.4±0.5 12.4±0.5 24 0.048
*

VariableAbbreviationsasinFigure2,3.

Significantlevel: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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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먹이자원의 이용

가.먹이 선택

번식 기간 중 제주큰오색딱다구리가 새끼에게 공급한 먹이 자원은 나비목

(Lepidoptera)41.1%,딱정벌레목(Coleoptera)39.7%,미동정 곤충류 13.1%,거미

목(Araneae)4.0%,메뚜기목(Orthoptera)0.3%,기타 1.7%이었다(Table7).주로

나비목과 딱정벌레목을 포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유럽에서 큰오색딱따

구리의 먹이 선택에 대한 연구 결과(Aulen,1988)와 일치하였다.다른 연구에 의

하면, 큰오색딱다구리의 먹이 자원으로 각다귀과(Tipulidae), 불개미(Formica

truncicola),벌목(Hymenoptera)등이 먹이원으로 이용되기도 하나,주로 딱정벌

레목에 속하는 하늘소과 (Cerambycidae)를 많이 포식한다 하였다(Hogstadand

Stenberg,1997).또한 큰오색딱다구리는 딱정벌레 유충이 주로 서식하는 쓰러진

통나무나 그루터기(stump)를 이용한다 하였다(Matsuoka,1979).이처럼 고사목은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먹이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숲 관리를 할 때 고사목의 종류와 고사목을 얼마나 숲 내에 잔존시키는 것이 무

엇보다도 중요하며,나비목 유충의 서식을 위해서는 활엽수림을 잘 보존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나.성별 먹이 선택과 급이 횟수

번식 기간 중 수컷 제주큰오색딱다구리가 새끼에게 공급한 먹이 자원은 나비

목 44.2%,딱정벌레목 40.3%,미동정 곤충류 9.7%,거미목 4.5%,메뚜기목과와

기타는 각각 0.6% 순이었으며,암컷은 딱정벌레목 39.2%,나비목 37.8%,미동정

곤충류 16.8%,거미목 3.5%,기타 2.8% 순이었다(Table8).육추 기간 중 20일간

제주큰오색딱다구리가 새끼에게 공급하는 급이 횟수는 수컷 총 154회,암컷 총

143회였으며,새끼에게 전달되는 암․수간의 먹이의 종류는 비슷하므로 먹이 선

호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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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Analysis offood items ofJeju White-backed Woodpecker in

breedingseason

Fooditems
Number Frequency

Scientificname Koreanname

1.Insecta 곤충강

Coleoptera 딱정벌레목 118 39.7

Lucandidae 사슴벌레과 10 3.4

Dynastidae 장수풍뎅이과 1 0.3

Scarabaeidae 풍뎅이과 4 1.3

Tenebrionidae 거저리과 11 3.7

Cerambycidae 하늘소과 40 13.5

Pyrochroidae 홍날개과 1 0.3

Unknown(Family) 52 17.5

Lepidoptera 나비목 122 41.1

Geometridae 자나방과 21 7.1

Noctuidae 밤나방과 5 1.7

Tortricidae 잎말이나방과 14 4.7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1 0.3

Pyralidae 명나방과 18 6.0

Arctiidae 뿔나방과 1 0.3

Unknown(Family) 62 20.9

Orthoptera 메뚜기목 1 0.3

Tettigoniidae 여치과 1 0.3

Unknown(Order) 39 13.1

2.Arachnida 거미강

Araneae 거미목 12 4.0

Pisauridae 닷거미과 3 1.0

Araneidae 왕거미과 1 0.3

Unknown(Family) 8 2.7

3.Unknown(Class) 5 1.7

Total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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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Analysis of food items between males and females of Jeju

White-backedWoodpeckerinbreedingseason

Fooditems Males Females

Scientificname Koreanname ind. % ind. %

1.Insecta 곤충강

Coleoptera 딱정벌레목 62 40.3 56 39.2

Lucandidae 사슴벌레과 3 2.0 7 4.9

Dynastidae 장수풍뎅이과 1 0.7 - -

Scarabaeidae 풍뎅이과 - - 3 2.1

Tenebrionidae 거저리과 2 1.3 9 6.3

Cerambycidae 하늘소과 25 16.3 15 10.5

Pyrochroidae 홍날개과 - - 1 0.7

딱정벌레류 31 20.2 21 14.7

Lepidoptera 나비목 68 44.2 54 37.8

Geometridae 자나방과 13 8.5 8 5.6

Noctuidae 밤나방과 3 2.0 2 1.4

Tortricidae 잎말이나방과 10 6.5 4 2.8

Pyralidae 명나방과 10 6.5 8 5.6

Arctiidae 뿔나방과 - - 1 0.7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1 0.7 - -

나비류 31 20.2 31 21.7

Orthoptera 메뚜기목 1 0.6 - -

Tettigoniidae 여치과 1 0.6 - -

Unknown(Order) 15 9.7 24 16.8

2.Arachnida 거미강

Araneae 거미목 7 4.5 5 3.5

Araneidae 왕거미과 1 0.6 - -

Pisauridae 닷거미과 3 1.9 - -

Unknown(Family) 3 1.9 5 3.5

3.Unknown(Class) 1 0.6 4 2.8

Total 154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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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ood brought to the nestlings of Jeju White-backed

Woodpeckers(left:Adultmale,Right:Adultfemale).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안정된 서

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큰오색딱다구리의 한배 산자수는 다른 딱따구

리류 보다 작은데 이것은 특별하게 딱정벌레 유충을 선호하는 습성 때문이다

(Koenig,1986).먹이원인 딱정벌레류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충의 영양분과 관계

가 있고(HogstadandStenberg,1997),큰오색딱다구리와 딱정벌레목 유충은 같

은 먹이 자원으로 고사목과 연속된 활엽수림을 서식지로 선호한다 하였다

(Martikainenetal.1998).결국,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먹이원

인 딱정벌레의 서식 조건과 나비목 유충의 서식 조건이 일치하는 환경을 마련하

는 것이고,이를 위해서는 고사목이 풍부한 활엽수림이 필요하다.유럽의 연구자

들은,큰오색딱다구리의 집단 감소는 산림 내 지속적인 벌채와 고사목 제거의 결

과라 지적한 바 있다(Krams,1998;Czesczewik and Walankiewicz,2006;

ZavyalovandTabachishin,2007).이러한 종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숲 관

리 기간을 더 길게 하여 벌목(伐木)하고,죽어가는 나무나 고사목을 보호하여 종

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채이(採餌)장소를 제공하며,종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

해 활엽수림도 병행하여 보존해야 한다 하였다(MellettiandPenteriani,2003).

결론적으로 제주큰오색딱다구리의 둥지자원과 먹이자원 제공원은 성숙한 활엽

수림과 숲 내부에 분포하고 있는 고사목의 양과 관련성이 있으므로,종의 안정적

인 번식을 위해서는 성숙한 활엽수림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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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studyoftheuseofhabitatsby

theWhite-backedWoodpecker,Dendrocopos

leucotosquelpartensisonJejulsland,Korea

Sung-NyeonYang

(SupervisedbyprofessorHong-ShikOh)

Theprincipalobjectiv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selectionof

nesting trees and nestling dietby the Jeju White-backed Woodpecker,

Dendrocoposleucotosquelpartensis.Thisstudyassessedthebirds'selection

ofnestingtreesfrom March2008toFebruary2009,andtheirnestlingdiets

between March and June2008 in the area around Kwaneumsa in Halla

Mountain NationalPark and Halla Arboretum.Food items were further

identifiedviaphotographsandtelescopicanddirectobservation.Thenesting

treespeciesoftheJejuWhite-backedwoodpeckerwere:Castaneacrenata,

Prunus spp.,Platnusspp.,Carpinustschonoskii,Pinusthunbergii,Cornus

controversa,Cornusmacrophylla,MachilusthunbergiiandSorbusalnifolia.The

meandiameteratthebreastheightofthenesting trees,treeheight,nest

height, and diameter at the nest height were 40.2 ± 2.3cm (range

19.0-76.0cm),11.9± 0.6m (3.0-24.2m),5.0± 0.3m (1.2-8.5m),27.6±1.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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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4.0cm),respectively.Themeanverticalandhorizontaldiameterofthe

entrance at the outside were 8.7 ± 0.5cm (5.0-14.0cm),6.8 ± 0.2cm

(5.0-8.2cm),respectively.Themeandepthfrom theentrancetothebottom of

thecavitywas23.1± 2.8cm (5.0-48.0cm),andthehorizontaldepthofthe

cavity was 14.4 ± 0.5cm (10.0-18.0cm). The nestling food of Jeju

White-backed woodpeckers was identified as follows:Lepidoptera 41.1%,

Coleoptera39.7%,unknownordersbelongingtotheInsecta13.1%,Araneae

4.0%,Orthoptera0.3% andothers1.7%.TheJejuWhite-backedwoodpecker

preyed principally on members of the beetle order(Coleoptera) and the

butterfly order(Lipidoptera). The Jeju White-backed woodpecker was

concludedtobedependentuponthatold-growthdeciduousforest,andwere

showntorequireaminimum quantityofdeadwoodfortheirnestingtrees

andnestling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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