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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상지 개요

1. 대상지 개요

그림 1. 신규 지정 야생생물보호구역 위치도 

○ 아산시 신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삽교호 내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206.1ha

임(그림 1)

○ 행정구역상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801(유) 번지 일대이며 지목은 유

지(溜池)임



- 4 -

2. 대상지 특성

○ 아산시 신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삽교호 내부에 위치함에 따라 습지형태

를 띠고 있음

○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이며 일부 공단 및 상업시설, 주거지 그리고

산림 등이 위치하고 있음(그림 2)

○ 대상지의 경우 수공간 주변으로 넓은 농경지가 분포함에 따라 많은 월동

조류의 서식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농경지의 경우 취식지로 이용되어

대규모의 수금류(오리기러기류)가 이곳을 찾아와 월동을 함

○ 따라서 국내 월동조류 모니터링 서식지로 지정되어 환경부에 의해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음

Ⅱ. 야생동물 서식현황

1. 월동조류

○ 환경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전국 월동 조류 동시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10년~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삽교호에 서식한 월동조류는 최대 종수는

52종이며 최대 서식 개체수는 47,000여 개체였음(표 1).

○ 2월과 3월, 가창오리가 북상시 삽교호에 서식할 경우 전체 개체수는 최대

50,000여개체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음

구분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종수 36종 19종 30종 27종 52종

개체수 20,44개체 3,03개체 19,31개체 6,93개체 47,06개체

표 1. 최근 5년간 삽교호 월동조류 전체 종수 및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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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야생생물보호구역 주변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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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별 월동조류의 우점종을 볼 때 청둥오리 및 흰뺨검둥오리, 쇠기러기,

큰기러기 등이 우점적으로 서식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된 취식지로 삼

는 농경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 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습지 내부에서 먹이를 취식하는 고니류와 반잠수성 오리의 개체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삽교호 내부의 얕은 수심과 수생식물군락의

형성이 적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됨

순 위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
청둥오리

(9,379)

쇠기러기

(1,453)

쇠기러기

(5,308)

쇠기러기

(3,098)

청둥오리

(1,286)

2
흰뺨검둥오리

(3,302)

큰기러기

(1,147)

청둥오리

(5,135)

큰기러기

(2,031)

흰뺨검둥오리

(1,093)

3
쇠기러기

(1,697)

멧비둘기

(438)

가창오리

(3,600)

청둥오리

(376)

멧비둘기

(144)

4
고방오리

(1,680)

밭종다리

(116)

큰기러기

(2,246)

비오리

(306)

참새

(113)

5
큰기러기

(1,383)

종다리

(80)

흰뺨검둥오리

(1,780)

흰뺨검둥오리

(288)

직박구리

(73)

표 2. 최근 5년간 삽교호 월동조류 우점종 및 개체수 

2. 포유류

○ 삽교호에 서식하는 포유류는 삵,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등 4종이 서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삵의 경우 하천 주변 농경지에서 배설물과 족적이 관찰되며 너구리의 경

우 제방도로에서 배설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음

○ 고라니의 경우 삽교호 주변 농경지에서 족적을 확인을 통해 서식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족제비의 경우 마을 주변에서 배설물과 족적으로 서식을 확

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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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류

○ 삽교호에 서식하는 어류는 20여종이며 고유어종인 참중고기, 돌마자, 치리,

가시납지를 비롯하여 외래어종인 떡붕어, 배스, 불루길도 함께 서식하고

있음(표 3)

어류 목록 고유어종 외래어종

뱀장어, 잉어, 붕어, 참붕어, 끄리, 모래무지, 흰줄납줄개, 납자루, 

미꾸리, 미꾸라지, 모래무지, 메기, 동자개, 빙어, 대륙송사리, 동

사리, 밀어, 버들붕어

참중고기, 

돌마자,  치리, 

가시납지리, 

 배스, 불루

길, 떡붕어

표 3. 삽교호 서식 어류 

4. 멸종위기종

○ 삽교호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은 조류의 경우 흰꼬리수리, 큰고니, 큰기러

기, 잿빛개구리매, 가창오리, 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털발말똥가리 등 7종이

며 멸종위기야생생물1급은 흰꼬리수리 1종, 2급 큰기러기, 큰고니 등 총 6

종임

○ 포유류의 경우 삵 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

물2급으로 지정되어 있음

구 분       년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멸종위기 1급 - - 흰꼬리수리 흰꼬리수리 흰꼬리수리

멸종위기 2급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쇠황조롱이

큰기러기,  

말똥가리*, 

털발말똥가리*

큰고니, 

큰기러기, 

가창오리*, 

말똥가리*, 

큰고니, 

큰기러기,

큰고니, 

큰기러기,

잿빛개구리매

표 4. 삽교호 서식 멸종위기종(조류) 

* 2013년 관련법 개정에 의해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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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니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삵

그림 3. 삽교호 서식 주요 야생동물

Ⅲ. 서식지 현황 및 문제점

1. 구조적 다양성의 부족

○ 삽교호의 경우 수심이 깊고 가장자리의 경우 단조롭고 모든 수면이 노출

된 단순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관계로 서식하는 조류 및 동물상이 단순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조류의 경우 대부분 수면성 오리 및 잠수성 오리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특

히 노출된 섬이나 낮은 수심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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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다양한 수심 조성, 굴곡진 가장자리 처리, 호수 바닥이 노출된 지

역 조성, 수생식물대 조성 등의 작업을 통해 서식지의 구조적 다양성을 높

여야 함

○ 다양한 구조의 경우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이용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서식지 내 생물다양성도 높아지게 되고 또한 한 종에 있어서도 서

식지의 기능을 다양하게 함

2. 높은 방해요인

○ 삽교호는 인공호수로 비교적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이 많은 관계로 방해요

인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음

○ 특히, 호수 주변의 낚시와 내부에서 이뤄지는 어로 행위로 인해 휴식처 및

취식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서식지 질은 낮은 상태임

○ 연구에 의하면 방해요인의 경우 번식조류에게는 번씩상의 감소, 둥지포기

증가, 부화율 감소 등의 악영향을 미치며 월동조류에게는 월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시킴에 따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사

하거나 번식지로 돌아갈 에너지를 고갈시킴에 따라 이동경로의 변경, 번식

지연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서식지질 개선을 위해서는 서식지내 발생하는

방해요인을 통제하거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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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삽교호의 주 방해요인인 낚시(위)와 내수면 어업(아래) 

3. 먹이자원 부족

○ 삽교호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의 주된 먹이는 주변 농경지의 낙곡과 호수

내부의 어류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음

○ 인공호수가 아닌 경우 얕은 수심지역에 조성된 수생식물의 경우 조류 및

어류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수서곤충과 어류의 산란처 및 서

식지 역할을 하게 되어 수생식물 군락의 경우 먹이의 다양성과 높이게 됨

○ 또한 노출된 바닥의 경우 저서무척추동물을 섭식하는 동물의 먹이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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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함

○ 이와는 반대로 삽교호의 경우 얕은 수심지역이 적고 또한 수생식물군락이

이뤄진 곳이 협소하며, 바닥이 노출된 지역도 드문 관계로 이러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의 서식은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관찰되고 있음

○ 따라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서식지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 다양성을

토대로 한 먹이자원의 서식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IV. 서식지 보호 및 관리방안

1. 서식지 관리 방안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삽교호의 경우 깊고 단조로운 구조적 형태로 인해

수면성오리가 우점을 보이고 있음, 보호구역 내 종다양성 확보 뿐 만 아니

라 서식지의 질 개선 차원에서 구조적 다양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임

○ 우선 다양한 수심 조성, 수생식물대 조성, 복잡한 형태의 수변 조성 등이

필요하며 이와 연계하여 얕은 수심 지역에는 먹이 자원인 수생식물을 인

공 식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종의 서식을 유도할 수 있음

○ 호수 내에 서식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주변의 농경지를 매입 혹은 임차하

여 낮은 수심 형태의 습지조성과 먹이 자원식재를 통해 삽교호의 서식지

질을 개선할 수 있음

○ 삽교호 내부에 위치한 솟벌섬 내 농수로 및 농경지의 경우 실제 오리기러

기류의 휴식처로 이용률이 높으므로 이 지역 내에 습지 조성의 경우 실효

성이 높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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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서식지 구조의 다양성 확보 예(전:왼쪽, 후:오른쪽)

2. 방해요인 관리 방안

○ 방해요인의 경우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증가시킴으로 서식지 내에 절대적

안정이 보장된 먹이공간을 조성과 함께 안전한 휴식처 제공이 필요함

○ 우선 서식지 주변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최소화하고 출입을 통제해

야 하며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 허가되지 않은 출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함

○ 통행하는 사람과 수공간 사이에는 은폐를 위한 식재나 차단막이 필요하며

탐조 및 연구자를 위해 은폐된 공간 조성도 필요할 경우 조성함

그림 9. 서식지와 관찰자 간의 차단 공간인 은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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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은폐소 내부

그림 11. 통행로에 조성된 은폐식재 

○ 큰 소음을 일으키거나 속도가 빠른 기계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특히, 삽

교호에서 주말에 이뤄지는 동력 글라이딩과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레포츠

활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삽교호의 주된 방해요인 중 하나인 낚시를 비롯한 어로행위는 보호구역

내에서는 금지되어야 하며 다만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선박을 이용한 어

로행위의 경우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관련 법44조) 어로행위 시 발생



- 14 -

하는 방해요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할 수 있는 인공섬, 습지 등

의 안정된 휴식처조성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을 첨

부한 안내판도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보호구역에의 출입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

에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에 출입 예정장소를 표

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5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를 하는 경우

6.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3. 먹이자원 관리 방안

○ 큰고니와 같이 수초를 먹이로 삼는 종들의 먹이터 조성을 위해 수초의 인

공 식재를 통한 수생식물 군락지를 조성이 우선시 됨

○ 또한 폭설 및 결빙시기와 농경지 내 낙곡의 량이 줄어드는 시기 등 서식

지 내 먹이 부족시기에 추가적인 곡물과 같은 먹이의 공급도 필요함

○ 곡물 공급의 경우 서식 개체수와 월동 기간을 통한 필요량을 선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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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는 곡물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묵은 쌀의 경우 보다 많

은 양을 확보할 수 있음

4. 질병 관리 방안

○ 삽교호의 경우 많은 수조류들이 서식하는 공간이므로 질병에 의한 대량

폐사의 위험이 높은 지역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평상시에도 필요

함

○ 수조류의 3대 질병으로 중독(납, 농약 등), 조류보틀리즘, 조류콜라 등이 있

으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적게는 몇몇 개체에서부터 많게는 100만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음

○ 질병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는 빠른 대응, 정확한 진단, 적절한 통제와 지

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매뉴얼 작성과 더불어 모의 훈

련을 통한 숙련이 필요함

○ 질병관리는 질병 발생의 3대 요소인 오염물(세균, 납 등), 개체 몸상태, 서

식지 환경 등 각각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함

○ 오염물이 서식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며 우선

납의 경우 낚시와 납탄 사용에 따른 사냥에 의해 서식지로 유입되므로 보

호구역 주변에서의 낚시와 사냥은 금지되어야 함, 또한 세균의 경우 감염

된 개체나 오염된 물에 의해 유입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개체의 경우 건강한 몸 상태일 경우 질병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므

로 서식지 내의 충분한 먹이자원 조성과 안정된 휴식처 제공이 필수적임

○ 서식지의 환경의 경우 세균이 서식할 수 없는 온도와 PH등 에 대한 지속

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 무엇보다 앞서 질병관리의 최우선은 폐사체의 발견과 신속한 처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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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식지(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순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V. 요약

○ 신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경우 월동조류를 비롯한 다

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도 이용되고 있

음

○ 특히, 대상지 주변의 경우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위치함에 따라 월동조류

의 서식지로써 가치가 높은 지역임

○ 깊은 수심, 단조로운 가장자리 등 단순한 서식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높

은 수준의 방해요인 발생, 먹이자원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서식지 구조 다양성 확보를 위해 낮은 수심의 공간 조성, 수생식물대 조

성, 인공섬 혹은 습초지 조성 등의 조치가 필요함

○ 방해요인 저감을 위해서는 접근로의 최소화, 출입통제, 낚시 금지 등의 조

치가 필요하며 은폐식재, 은폐소 설치를 통한 차단이 필요함, 또한 어로행

위로 인한 방해요인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하중도와 같은 안정된 휴식처

가 필요함

○ 다양한 먹이자원 조성을 위해 수초 자생공간을 조성하거나 인공 식재를

통한 먹이자원 공급이 필요함, 경우에 따라서는 곡물과 같은 먹이 공급이

필요함

○ 서식지 내 질병 관리 및 대응에 대한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서식지 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순찰이 필요함



- 17 -

VI. 부록(서식지 관리 해외사례 사진)

서식지 구조 다양성 조성 예-

휴식공간인 하중도 설치, 옅은 수심 유지, 수초군락 조성 – 영국 런던 습지센터

호수 주변 및 가장자리의 다양한 구조 조성 – 영국 슬림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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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내부의 하중도 조성, 얕은 수심지대 조성 – 영국 웨일즈

· 방해요인 저감 방안 예

은폐 식재를 통한 방해요인 저감 – 영국 런던 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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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소 설치를 통한 방해요인 저감

은폐막 설치를 통한 방해요인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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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식재를 통한 먹이공간 조성 예

인공식재를 수생식물 군락조성- 홍콩 습지센터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먹이활동중인 캐나다기러기-영국 런던 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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