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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해야생동물 관련 연구 진행상황

서식지 적합성모델과 개체군 동태 모델을 이용한 도심지

멧돼지 관리방안 연구

• 발주처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

• 연구기간 : 2016.6.1. ~ 2019.5.31. (3년)

• 조사대상지 : 북한산(도심지), 보혜산(농경지)

• 연구내용 : 무선추적을 통한 행동권 및 행동패턴 파악, 멧돼지 개체수

파악(배설물, 무인카메라, 헤어트랩), 식이물 분석(위내용물), 도심출몰

개체 연령 추정, 서식지 적합성모델 및 개체군 동태 모델 등

→ 관리방안 제시(적정 개체수 산정, 피해지도 구축, 법/제도적 보완 등)

대전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효율적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

• 대전시 정책과제 수행(2017.4. ~ 2017.12.)

• 유해야생동물 현황 파악, 국내 제도적 검토, 주요 출현지점 파악, 지자체

차원의 유해야생동물 관리방안 제시



32. 유해야생동물의 정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농작물 및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 까치와 까마귀류,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오리류, 

멧비둘기 등



43. 국내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분야별

피해실태

• 매년 200~500억의 피해금액 발생

• 전력시설 피해금액이 가장 높음

• 매년 100억 이상의 농작물 피해 발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금액

•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고라니, 까치, 오리류

• 멧돼지는 매년 약 50억원



53. 국내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2017년 대전 유해야생동물 피해 현황(1~11월)

• 867건 신고 접수되어 890개체 포획

• 멧돼지와 고라니의 신고 건수가 대부분임

• 수확기인 7~9월 피해신고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자치구

신고 포획 신고 포획 신고 포획 신고 포획

대덕구 158 244 190 378 6 14 - -

동구 136 114 21 18 - - - -

서구 128 11 28 1 - - - -

중구 42 16 15 8 - - - -

유성구 72 46 68 28 - - 3 3

계 536 431 322 433 6 14 3 3



63. 국내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2017년도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종별 피해신고 현황
(붉은색: 멧돼지, 노란색: 고라니, 
회색: 청설모, 연두색: 까치)



73. 국내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별 피해금액

• 채소, 벼, 사과, 배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채소와 벼는 매년 평균 2~30억의 피해 발생

• 과수의 경우 사과의 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남



83. 국내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멧돼지에 의한 인명피해

• 최근 5년동안 3명 사망, 중상 2건 발생

• 개체수 증가에 따른 인명피해의 지속적인 발생 예상



93. 국내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104. 멧돼지의 도심출몰 및 농경지 피해 원인

서식지 파편화, 파괴, 소실

• 멧돼지 서식지 감소, 임연부 면적 증가, 외부환경 노출 빈도 증가

• 적합한 서식지를 찾아 최대 300km까지 이동(Spitz and Janeau 1990)

• 이동 중 인간에 의한 교란으로 도심 출현 및 농작물 피해

종간 또는 종내 경쟁

• 가을철 먹이 부족시 에너지 비축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이동

• 고립된 서식지에서 세력권에 밀린 멧돼지는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는 중

농작물 피해 유발 또는 도심 출현

• 최근 멧돼지 개체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11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휴경지의 증가

• 임연부 주변 휴경지 증가로 인한 멧돼지 서식지 증가 및 먹이 제공 역할

• 인근 농경지 추가피해 유발

우리나라에는휴경지증가에대한통계적자료가없지만, 벼 재배면적감소와전국경지면적의감소는휴경지의증가로판단할

근거자료가됨(기존임연부벼농사지역은교통이원활하지못하고, 재배면적이소규모단위이므로다른시설작물로의전환이어

려운지역이대부분인점을감안할때전국모든벼재배면적의감소가다른작물로의전환으로이루어지기는어려운것으로판단됨)

▲전국 농경지 면적 변화 ▲벼 재배면적 변화



12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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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휴경지
면적의 변화

휴경지의 증가

• 일본 휴경지의 증가가 대륙사슴과 멧돼지의 개체수 증가 원인으로 규명

• 인접한 농경지 피해 유발로 인해 추가적인 휴경지 증가의 원인



13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먹이자원의 증가

• 멧돼지는 도토리 결실이 사망률과 번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도토리 결실이 풍부한 해 - 발정이 일찍 시작(Pepin et al., 1987)

• 도토리 결실량의 증가 - 한배 새끼수(litter size)의 증가의 효과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전쟁 이후 지속적인 산림조림사업으로 산림이 울창해지고

땔감에 의지하던 난방을 석유로 전환하여 멧돼지의 먹이인 참나무류의 도토리

생산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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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천적의 감소

• 과거 호랑이를 비롯한 대형 맹수류의 좋은 먹이원

• 일제 해수구제사업으로 인한 대형 맹수류 등 포식자의 감소

• 중국 호랑이: 1년 동안 유제류 500마리 포식

• 폴란드 늑대의 먹이 중 봄, 여름에는 21%, 가을, 겨울에는 8%를 멧돼지가 차지,

1년에 약 50마리 이상 포식

수렵동물(마리)

년 도
호랑이 표범 늑대

1915 - 1916 24 136 228

1919 – 1924 65 385 자료부족

1933 – 1942 8 135 1040



15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시군 순환수렵제의 비효율적 운영

• 수렵면적 감소와 포획률 저하로 개체수 조절의 실패

• 비효율적인 포획 허가 발급으로 인해 순환 수렵장이 비활성화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 9월과 10월에 집중, 수렵장 개설 시 상대적으로

서식밀도가 낮아 엽사들의 참여 저조 및 지자체의 수렵장 개설 기피

• 일부 엽사들의 알력행사 :지역 엽사들간의 갈등을 조장, 타지역 엽사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로 순환 수렵장의 고착화 심화

일본 연도별 엽사 수의 변화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효과분석 및 관리모니터링 기법연구(2017)



16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기온상승 및 적설량 감소

• 멧돼지 새끼 : 초겨울 사망률이 높음

- 첫해 사망률 10~90%, 평균 45~50%의 사망률

• 겨울과 봄의 기온 상승 : 적설량 감소, 어미 번식률 증가, 새끼 사망률 감소 효과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 곡선 ▲일본 엽사수 감소 및 지구온난
화에 따른 번식가능 개체수 증가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효과분석 및 관리모니터링 기법연구(2017)



175. 멧돼지 개체수 증가 원인

효과적인 밀렵단속에 의한 개체수 증가

• 1999년 5월 야생동물 관리업무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 : 환경부는 2003년

3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

• 환경부 「밀렵방지대책본부」, 시·도 환경관리청 「밀렵단속반」, 민간「한국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협회」 설립,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단속

건수
834 1401 1,033 808 762 603 678 804 819

▲ 밀거래 단속 실적



18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멧돼지

• GIS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멧돼지 서식지 모형 개발

• 점봉산 신갈나무림의 초본층 식생에 미치는 멧돼지 교란의 영향

• 경남 거창 멧돼지의 행동권, 식이물 및 농작물 피해 분석

• 멧돼지에 의한 농경지 피해 모델링

• 그 외 계통분류학적 연구

가. 연구 동향

경남의 멧돼지 피해지점 및
MAXENT 모델링 결과
(김슬옹 2013)



19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고라니

• 무선추적장치를 이용한 고라니 행동권 분석 및 고라니 분변을 이용한

토양 물질순환 연구

• 한국에 서식하는 고라니의 행동생태, 서식지 평가 및 유전학적 특성

• 한국 고라니의 위 내용물 분석을 통한 식이습성 분석

• 지형과 계절이 고라니의 서식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

• GIS를 이용한 고라니의 서식적합성 모형에 대한 연구

• 그 외 형태 및 유전학적 연구

가. 연구 동향

고라니 행동권 및 서식지
적합성 평가(김의경 2011)



20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까치

• 다양한 포식자 자극에 대한 비번식기 가치무리의 집단경계반응

• 대구경북 지역의 까치의 번식생태와 과실피해 조사

• 까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전선로의 고장예방에 관한 연구

• 번식기와 비번식기 까치의 행동변화

• 조건적 미각기피행동을 이용한 까치의 과수피해 방지에 관한 연구

가. 연구 동향

까치의 번식생태 및 월별 과실피해 현황
(허민순 2005)



21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청설모

• 잣나무림에 서식하는 청설모의 생태 및 피해방제 전략

• 서식지 환경에 따른 청설모 둥지의 특성

• 하늘다람쥐와 청설모, 다람쥐의 계통지리 및 집단유전학적 연구

가. 연구 동향

청설모 구제를 위한
등목차단장치 유형
(유병호 2011)



22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대책』 마련

• 2005년 환경부와 농림부 합동으로 마련

• 환경부는 수렵장 운영,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 농림부는 FTA 기금을 통한 과수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나. 관리 동향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설치

및 운영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23

조, 시행규칙 제31조3

• 2005년부터 수확기 1~4개월 동안 16개

시도, 164시군에서 운영

연도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실적



23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국가환경지도시스템 구축

•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지도를 제작 및 공개하고 있음

• 2011년부터 주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지자체별, 각 구별 피해 현황 제공

• 기초자료의 신뢰성 부족, 상대적 비율에 의한 수치 제공 등 실효성 부족

나. 관리 동향



24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대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 매년 100여명(구별

15~30명)의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 최근 3년 동안 약 5,000여건의

포획실적을 기록함

• 고라니가 2,000여건, 멧돼지가

750여건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조끼, 활동복 등 1~6,000천원

지원

나. 관리 동향

구별 피해방지단 구성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실적

대전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 내역



25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 운영

• 각 시도별 포획단 지원비, 

포상금, 단체보조사업 등의

일환으로 해당 관할 수렵협회에

지원

• 대전의 경우 현재까지 포획과

관련한 포상금 지원이 없음

나. 관리 동향

대전시 인근 시.․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수 및 포획 포상금 제도



26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대전 피해예방시설 설치

• 201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추진

•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등 매년 30~60건, 1억5천~2억5천만원 수준의

예산 투입

나. 관리 동향

대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집행액 및 추진실적(단위: 천원)



276. 국내 유해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

대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 자치구별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직접 피해 발생시 보상지원

• 농외소득이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제외

• 구별 연 1~6,000천원 예산 마련

및 집행

나. 관리 동향

대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집행액 및 추진실적



287. 국외 유해야생동물 관리 동향

수렵제도

• 엽구제도: 야생동물 포획권과 관리의

의무가 토지소유자에게 있음,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수렵을 통한

수익금으로 야생동물을 관리할 의무를

가짐

• 면허제도: 토지소유자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모든 야생동물을 관리하며, 

수렵장의 설정 및 수익금도 국가가

권리를 가짐(우리나라)

OECD국가의 면허제도



297. 국외 유해야생동물 관리 동향

수렵제도

• 독일의 경우 수렵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은 각 종별로 임신이나 번식기

혹은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수렵기간을

달리하여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은 수렵을 통하여 대륙사슴(Sika 

deer) 및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수렵보다는 한해

새끼수, 암수 비율, 암컷의 수, 수컷의 수, 

생존율을 이용한 개체군

지수(Population Index)를 설정하여

4단계 시나리오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독일의 수렵대상 야생동물과 수렵기간

일본의 개체군 지수를 이용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방법



307. 국외 유해야생동물 관리 동향

농작물 피해 대책

• 유럽: 야생동물 소유권이 토지에 귀속되어 있어서 수렵동물(예, 노루, 사슴, 멧돼지

등)의 수확으로 인한 수익이 토지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어 야생동물의 피해

보상 또한 토지 소유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

• 미국: 정부차원에서 농무부와 내무부가 관련 엄무를 담당, 미국 내 다수의 주에서

수렵을 통한 농작물 피해 보상 프로그램(Agriculture Damage Program)을

운영함으로써 수렵에 의한 수익금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일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제조합

형식의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을 받게됨, 피해방지 시설물 설치 시 국가 50%, 현

30%, 시·정 10-15%, 농민 5-10%를 부담하여 설치



31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서식지 관리

- 장점: 안정된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최적의 대안

- 단점: 국내와 같이 서식지 단절 및 소실, 각종 개발사업 등의 교란에 의해 이미

불안정해진 산림생태계에서 멧돼지와 같이 개체군의 크기 조절이 어려울

경우 적용하기 힘듦 . 직접적이고 강력한 인위적인 포획 필요

방호책 및 벌채
(5~10m)



32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서식지 관리

생태통로 및 펜스 설치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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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서식지 관리

가축 방목으로 멧돼지 행동권 크기 감소, 산림 내에서만 활동(일본 東近江市, 2010)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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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서식지 관리

▶멧돼지가 기피하는
히감바나(ヒガンナ)

▶Sika deer가 기피하는
치가야(ちかや)

작물이용을 통한 멧돼지 출현 방지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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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포획

- 장점: 멧돼지와 같이 자연적 개체군 크기 조절이 어려울 경우 실시, 생포용 덫을

사용할 경우 윤리적 측면에서 바람직함

- 단점: 국내의 경우 처리문제 발생, 시간 필요 및 대리포획에 따른 예산 발생, 

포획만으로 멧돼지 구제 및 농작물 피해감소 실효성 미약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36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수렵

- 장점: 밀도가 급증하는 개체군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효율적,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환원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단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비윤리적 인식, 수렵 허가 시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밀렵으로 변질될 우려, 멧돼지의 경우 번식력이 좋아

특정지역 개체군의 60%를 감소시키지 않을 경우 개체군 조절에 효력이

떨어짐, 그러나, 수렵시기, 수렵가능 포수 및 개체수가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멧돼지 개체군 조절을 하기가 어려움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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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리 방향

• 서식지 관리 + 포획 + 수렵 + 법/제도적 보완

- 서식밀도가 높거나 피해건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렵장 운영

- 농작물피해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7~10월 전년도 포획건수가 높은 수렵장 설정

- 야생동물 행동권을 고려하여 시군단위를 광역화하여 수렵장 개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건수를 고려하여 도시자가 특별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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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과학적인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파악

- 해당 지역의 개체수 파악 방법, 포획 목표수 등 혼란

서울시청, 2018
2017- 국립공원 포획 제외

환경부 정책브리핑,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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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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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과학적인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파악

- 해당 지역의 개체수 파악 방법, 포획 목표수 등 혼란

환경부 정책브리핑, 2017. 4

120마리 서식 –> 118마리 포획 –> 280~300마리 서식 –> 150마리 포획 –> 2018년도?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40

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과학적인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파악

- 관련 전문가 부재

 멧돼지 밀도 연구 방법 문제
- 멧돼지 개체 구분 불가능(사슴, 곰 등)
-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체수 파악 하는 방법 사용 안함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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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모니터링 및 개체수 추정

(Capture – Recapture Model, Random Encounter Model, Faecal Analysis Model, 

Non-invasive method 등)

 배설물 유전자로부터 멧돼지
개체수 추정

 곰의 유전자를 이용한 개체수
추정

 곰의 유전자를 이용한 개체수
추정

 배설물을 이용한 멧돼지 개체수
추정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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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모니터링 및 개체수 추정

(Capture – Recapture Model, Random Encounter Model, Faecal Analysis Model, 

Non-invasive method 등)

 카메라를 이용한 멧돼지 개체수 추정(모델 사용)

 멧돼지 개체수 추정에 관한 사례 연구

 카메라와 배설물을 이용한 멧돼지 개체수 추정 방법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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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환한 정보 제공

• 과학적인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파악

- 현재 북한산 대상으로 배설물, 카메라,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체수 추정 연구 중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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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기초연구를 통한 개체수 추정

- 서식지 적합성 모델, 개체군 동태 모델 : 행동권, 먹이자원, 연령, 한배새끼수 등

각종 기초생태연구 필요

행동권 및 이동 특성 연구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45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기존 포획틀: 크기가 작아 이동이 쉬움, 
그러나 경계심을 크게 느껴 포획되는데
시간이 오래걸림, 한번에 1마리 포획

경계를 느끼지 않아 포획시간이
오래걸리지 않고 한번에 여러 마리
포획 가능, 설치하는데 시간 및 장소 필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필요



46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47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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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물 분석을 통한 먹이자원 파악

지렁이
강모

멧돼지 주요 먹이자원

지렁이 섭취 변화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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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추정을 통한 멧돼지 연령 구조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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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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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배새끼수 및 성비 파악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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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털을 통한 종자 산포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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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국내외 유해야생동물 관리 동향 파악 및 지자체 정보 제공

- 기피제 : 화학적 기피제와 물리적 기피제

단기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 미비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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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겨울철 먹이 제공

- 먹이 부족 해소를 통해 도심 및 농경지 출입 저감?

멧돼지 1마리 하루 1~3kg 먹이 섭취
예산? 효율성?
오히려 겨울철 사망 감소, 한배새끼수 증가에
따른 개체수 증가 우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vetiger&logNo=221029610388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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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의 기초연구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피임을 통한 개체수 조절?

멧돼지의 암컷의 호르몬을 조절하여 피임을 통한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 실험실 내 주사제로서는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아직 경구피임약은

아직 개발 중으로 현실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음

drospirenone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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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협력 체계 구성

• 멧돼지 전문가 총괄에 의한 TF팀 구성 및 프로젝트 진행

- 각 기관 중심이 아닌 전문가에 의해 통합 가능한 프로젝트

•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이 아닌 대상지 전체(ex: 북한산)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다루어야 함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목표 확립

• 명확한 목표 설정(개체수 추정-포획 목표량 설정)

- 여러 연구자 연구비교를 통한 합의점 도달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조건 구성(엽사활동, 포획틀 작동 등)

•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이 아닌 대상지 전체(ex: 북한산)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다루어야 함

• 체계적 시스템 완비

- 연구 데이터 확충 및 활용, 피드백을 통한 적응적 관리 등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56

환경부-농림부 협력 체계 구성

• 포획 개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구청,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매립 등

8.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국가적 차원)

미국 멧돼지 요리
일본 Sika deer 요리

제도 완비, 개체군 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지속적으로 홍보 유해야생동물의 구제효과분석 및 관리모니터링 기법연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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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군)별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 정보 체계화

• 현재 각 구청별 현황 정리가 서로 상이하고 단순함

• 시에서 각 구청에 통일된 구체적 제출양식 제공 및 자료요청

- 정확한 위치, 종, 개체수, 포획 개체, 성비 및 성숙도, 피해유형 등

구체적인 자료 수집

• 이를 통한 유해야생동물 피해지도화, 원인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등

마련 가능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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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기초응용 생태연구 수행

• 유해야생동물 현황 파악

• 유해야생동물 피해지도 작성

• 번식 및 행동생태 연구

• 주요 피해지역 내 모델링을 통한 적정 개체수 평가

•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점 선정 등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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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

• 올해 ‘대전광역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 제정‘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운영지침(안) 마련

- 시와 구 5:5 비율로 지급(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 기타

5천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책정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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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

• 엽사의 체계적 관리 및 모범 엽사제도 시범 운영

• 최근 엽사수 및 능력 저하(목적의식 상실), 포획실적 저조

• 지자체 내 포획 실적 높은 엽사를 2인 1조로 선발하여 지자체에서

계약직으로 1년 채용

• 연중 의무적인 피해예방활동, 신속한 출동포획으로 인한 피해 저감

• 전문적인 포획틀 관리운영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일본 포획틀 전문가의
책임운영제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과
포획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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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전략 수립

• 멧돼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단시간 내 급격한 개체수 절감 전략 필요

• 3~5년 동안 멧돼지와 고라니의 급격한 개체수 조절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따른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적응적 관리 전략

(adaptive management strategy) 수립 필요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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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도심출몰 방지시설 설치

• 멧돼지의 경우 펜스는 2m 이상, 아랫부분은 콘크리트 처리를 하거나

50cm 이상 펜스가 덮이도록 설치

• 펜스 설치시 멧돼지의 접근을 줄이기 위해 인근 수목 간벌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멧돼지의 노출에 대한 경계심 유발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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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사후관리 및 보완

• 전기울타리의 경우 효과적인 피해절감 방안이지만, 풀이 전선에 닿을

경우 베터리에 저장되어 있던 전류가 땅으로 흘러들어가 야생동물 침입

시 교화가 미미함

•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보완을 통해 효율을 높임

• 농민 대상 전기울타리 안전교육 및 사후관리방법 교육(제초작업 및

전선 관리 등) 필요

9.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지자체 차원)

스투핏! 그뤠잇!



6410.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관계기관 협력)

지자체

연구기관엽사단체

경비 지원 연구 지원

정량적 관리 방안

포획 샘플 및 시료

출몰에 대한
정량적 자료

시민 안전



6510. 유해야생동물 관리 방안(관계기관 협력)

수컷 약 200kg
번식기, 서식지 다툼시
등산객 조우에 따른 위험

국가적으로 피해다발지역을
선정(북한산 등)하여
빠른 시일 내 개체수 조절 필요

북한산국립공원 매년 이용객
600~1,000만명

서식지 다툼(먹이, 짝짓기 등)에 따른 상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