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연보존연구지 11 (3-4): 207-217 (2013)

서   론
현대사회에 인간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왔고, 그 결과 21세기에

이르러 자연의 파괴상황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후유증
으로 자연의 생태적인 혼란, 동식물의 서식환경 변화 및 동․식물의 생존환경의 격리, 생물서식공간
의 감소 등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심재한, 2001).
이와 같은 생태계의 위기에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보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가고 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에 서식하는 계곡산개구리(R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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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urveyed physical environment of Rana huanrenensis in Mt. Surak and Mt. Bulam mountainside from 
February 2013 to June 2013. The method that measured to water temperature, pH, salinity in spawning site 
and habitats. Also organize and record the data for analysis to spawning site and habitats environment. In 
addition we refer temperature in Seoul temperature data. Mt. Bulam is control site with study site that mea- 
sured the value of the analysis of water quality. the result that DO, pH and water temperature is shown simi-
larly in Mt. Surak and Mt. Bulam. but we measure that Rana huanrenensis was give up to spawning in the 
control site of pine communities of Mt. Bulam and concrete site and Rhynchocypris oxycephalus communities 
site. The conclusion that we confirmed spawning of Rana huanrenensis need to 4.8 to 7.1℃ for temperature 
and 6.12 to 7.91 for pH and 6.02 to 7.99mg/L for dissolved oxygen(mg/L) and leaves should be covered more 
than 10% of the valley and they favor for spawning in poolside that is not exist water flow. This study data 
is can be adapt in site for Rana huanrenensis conservation through physical environment of Rana huanrenensis 
when construction progress in Rana huanrenensis habit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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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알려진 종은 전체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발 및 오염에 의해 최근 전체 1천 3백
만∼1천 4백만종중에매년 2만 5천∼5만종의야생동물이사라져가고있고, 향후 20∼30년내에지
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심재한, 2001).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루어진 유엔환경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
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그리고 ‘이동성 야생동물종의 보전에 관한 협약(CMS) 등의
국제 조약을 들 수 있다(IUCN).
생물서식공간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보호해야 할 핵심종이나 멸종위기종 등의 보호가치

가 필요한 종 등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양서류의 평가결과, 총 17종의 평가대상종 중 위기종(EN) 
2종, 취약종(VU) 3종, 준위협종(NT) 2종, 관심대상종(LC) 10종으로 나타났다(환경부, 2011). 
이 중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보호하는 종에 속하는 계곡산개구리는 한국 적색자료집(Red Data 

Book)에 관심대상종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이다(환경부, 2011). 계곡산개구리는 산림지의 산사면, 계
곡 근처의 나뭇잎이나 고목나무 아래에서 확인되고, 2월에 동면에서 깨어나, 5월까지 산란을 시작하
고, 산란이 끝나면 주변에 산림으로 이동한다. 북방산개구리와 서식환경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였
으나, Yang 등(2000)에의해북방산개구리와독립된종임을보고하였다. 또한, 물리적인환경중연못
의수질은 수소이온농도(pH)가 4.0 이하가되면개구리류산란에장애가되고, pH 7.5∼8.5로높은수
온은유해하므로 15∼23℃가적절하다(심재한, 2001). 산란처의수질은수온이 19.3∼30.9℃, pH 6.7∼
10.8, DO 0.6∼27.6mg/L까지 매우 넓은 범위를 보여 수질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
나, 수온이 30℃ 이상이나 pH가 4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이상철, 2004).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불암산지역에 서식하는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생태 및 물리적인 서식환경을

분석하고, 인간의 개발에 의한 환경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지: 남양주 별내면 수락산계곡과 불암산 계곡 일대
본 연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의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 계곡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주변부로 산림과 계곡, 등산로가 있어, 인간의간섭이 점차로 늘어나는 지역으로 야생동물
의 서식으로는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계곡 하류부에는 식당과 같은 음식점이 분포하는 지역
이다. 

1) 수락산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경계로 한 수락산의 경우는 산림의 아래쪽은 활엽수림이 지배적이고, 

고산쪽으로 갈수록 침엽수림인 소나무가 지배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현재, 등산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Site 1지역은 식당과 절 등이 양안에 분포하여 깨끗한 수환

경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폐유와 쓰레기 등이 확인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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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산 Site 수락산 site

site 1: E 37°40′51.61″, N 127°05′22.30″ site 1: E 37°40′00.40″, N 127°05′02.16″
site 2: E 37°40′58.95″, N 127°05′15.99″ site 2: E 37°40′00.46″, N 127°05′03.27″
site 3: E 37°41′04.11″, N 127°05′15.19″ site 3: E 37°40′00.09″, N 127°05′05.42″

Site 1 지역

서식환경: 주변에 활엽수림이 많고, 주변부에 식당이 분포하고 좌안이 콘크리트 석축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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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2 지역

서식환경: 주변부에 활엽수림이 많으며, 천적인 버들치와 소금쟁이 등이 있고, 계곡양안이 인간에 의해 콘크리트 석축으
로 되어 있음.

Site 3 지역

서식환경: 주변부가 전부 활엽수림이며, 천적인 너구리, 소금쟁이 등이 많으나, 가장 자연적인 서식환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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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로 이동하는 차량의 수가 많은 지역으로 계곡의 한 부분은 콘크리트 석축으로 지형을 다
져 놓은 지역으로 인간의 간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수락산 초입에 위치한 계곡부에서는 다량의 난괴와 성체가 확인되었으며, Site 3지역과 거의 흡사

하게 난괴가 확인되었던 지역이다.

2) 불암산(대조지역)
Site 1지역

서식환경: 주변식생은 활엽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안은 콘크리트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림과 연결된 지역은 하류
에 아주 조금 연결.

Site 2지역

서식환경: 주변부에 소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하상은 인간에 의해 콘크리트와 호박돌로 이루어진 지역.

Site 3지역

서식환경: 주변부 식생은 소나무가 주를 이루고 하상은 인위적으로 콘크리트와 호박돌로 이루어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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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산개구리의 대조군으로 불암산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의 경우는 소나무군락지와 인간
의 간섭이 심한 지역으로 하상공사가 최근까지 이루어져,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다.
또한, 인간의 간섭이가장 심한 산림으로 등산로가거미망처럼 많은 지역으로 계곡의 오염은 따로

없으나,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하상과 조경공사로 자연성이 떨어지는 계곡을 이루고 있다.
3월에조사를통하여 Site 1지역을제외하고는계곡산개구리성체와난괴, 올챙이는확인되지않았

으며, 이는 하상에 콘크리트로 공사가 이루어진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서식환경분석

수온 측정 DO 측정

pH 측정 주변서식지 환경조사

2. 계곡산개구리 확인 방법
양서류 중 계곡산개구리는 성체는 2∼6월경 활엽수림이 있는 계곡쪽에 쓰러져 있는 고목이나 계

곡부에 낙엽과 호박돌을 들추어 확인하였으며, 계곡에 낙엽과 돌 등에 붙여서 산란한 알을 관찰하였
다. 물이 고인 지역 주변에서 포충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계곡산개구리의 정확한 동정을 위해 백과 심(1999)의 뱀(지성자연사박물관)과 심(2001a, 2001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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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노래하는 개구리 등을 활용하였다.

3. 물리적 환경
1) 기상
기상자료는 기상청 중 수락산과 불암산에 가장 가까운 서울기상청(2013년)의 자료를 참고하였으

며, 기온, 강수량, 습도 등 양서류의 활동 및 산란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수질측정방법
계곡산개구리의 주 산란기는 3∼6월로 계곡의 웅덩이나 도랑에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구지역 및 주변에 서식하는 계곡산개구리가 연구지 내부에 산란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 산란

기인 3∼5월 사이에 유생 조사와 더불어 수질 측정을 총 9회 실시하였다.

Table 1. The equipments for measuring water qualities

Model/country for products         Photograph Contents for measureing water qualities

Cyberscan/Singapore

 

DO (Dissolved Oxygen), pH

결  과
산림지역인 본 연구지역은 일반적인 도심지와 연결된 지역이나 온도차는 다소 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서울기상청(2013년)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특히나 양서류의 경우에는 산란, 동면, 휴식기 등
이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limate change Precipitation change Humidity change

Fig. 1. The change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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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구리산란시기인 기온은 3월에서 5월동안 5.1∼18.2℃로확인되었고, 강수량은 3월에서 5월까

지 강수량은 27.3∼132mm로 보였으며, 습도는 49.2∼57.3% 사이로 조사되었다(Fig. 1).

1) 서식지 수질
◦ 수락산 일대는 계곡산개구리가 전체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불암산 일대에는 3월에 Site 1지역에
서만 난괴 하나가 확인되었으며, 4월에는 난괴와 올챙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Site 1지역
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지구내부의평균 pH는 Site 1은 6.75, Site 2에서는 7.49, Site 3에서는 6.55로나타났고, 전체
적인 평균치 pH는 6.93로 확인되었으며, 대조군인 불암산은 6.71로 조사되었다(Table 2).

Table 2. Regional pH in each survey site

Site 3/ 9 3/13 3/30 4/14 4/17 5/2 5/19 5/26 6/2 비고

Site 1 6.12 6.32 6.25 6.84 6.82 7.01 6.9 7.21 7.32

Site 2 6.45 6.78 6.82 6.92 7.42 7.82 7.91 8.25 9

Site 3 6.65 6.72 6.38 6.9 6.55 6.42 6.53 6.32 6.48

Control 
group 6.22 6.31 6.25 6.77 6.68 6.94 6.84 7.15 7.22

․연구지구내부의 평균 용존산소량(DO)는 Site 1은 7.08mg/L, Site 2에서는 7.25mg/L, Site 3에서는
6.97mg/L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평균치 용존산소량(DO)는 7.1mg/L로 조사되었으며, 대조군인
불암산은 6.84mg/L로 조사되었다(Table 3).

Table 3. Regional DO(mg/L) in each survey site

Site 3/ 9 3/13 3/30 4/14 4/17 5/2 5/19 5/26 6/2 비고

Site 1 6.55 6.02 6.8 6.71 7.01 7.45 7.2 7.81 8.21
Site 2 7.12 5.89 6.41 7.23 7.09 8.81 7.21 7.53 7.99
Site 3 6.23 6.12 6.9 7.88 7.03 6.74 8.12 7.25 6.44

Control 
group 6.62 5.78  6.24  7.15  7.11  7.33  7.19  7.17  7.01  

․수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곡산개구리 주로 산란하는 3월에서 성장하는 6월까지는 가장 기온
이 높았던 수온이 Site 3에서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온은 Site 1은 5.5∼13.5℃, Site 
2에서는 6.2∼14.8℃, Site 3에서는 4.8∼15.2℃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평균치 수온은 9.9℃로 확
인되었으며, 대조군인 불암산은 9.6℃로 조사되었다(Table 4).

3) 비교분석
․연구지와 대조지역인 불암산 Site 1사이트의 분석한 결과, DO와 pH, 수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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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ional water temperature(℃) in each survey site

Site 3/ 9 3/13 3/30 4/14 4/17 5/2 5/19 5/26 6/2 비고

Site 1 7.7 5.5 6.3 8.2 9.4 13.5 12.2 12.3 13.2

Site 2 7.8 6.2 6.7 7.5 8.9 13.2 12.3 12.2 14.8
Site 3 4.8 5.6 6.3 6.9 9.9 13.1 13.8 13.7 15.2
Control 
group  7.1 5.4  6.2 7.6 9.1  13.2  12.4  12.3  13.5  

Table 5. The habitat characteristics of the narrow-mouthed toad living near the coast

Environmental factors Range

Water temperature (℃)  4.8～7.1℃

pH  6.12～7.91

DO (mg/L)  6.02～7.99mg/L

   나, 대조군인 불암산 Site 1 사이트에서는 계곡산개구리의 성체나 난괴, 유생 등이 확인되지 않
는 점으로 미루어 조경공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계곡산개구리의산란지 특성상, 깨끗한서식에서산란을하므로, 다른 양서류보다 더좋은환경
에서만 산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란시기에 필요한 온도는 4.8∼7.1℃로, pH는 6.12∼7.91로, 용존산소량(DO(mg/L))은
6.02∼7.99mg/L로 확인되었다.

그 이외로는 첫째, 낙엽이 계곡의 10% 이상을 덮은 지역
둘째, 계곡 내에서도 거의 흐름이 없는 외곽지역을 선호
셋째, 자연성이 연결된 지역을 선호
넷째, 하상이 콘크리트나 인위적인 간섭이 있는 경우는 산란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모든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보면 수온이나 pH, DO 등은 Table 5에서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지역을 조사하면서 계곡산개구리의 서식환경조건으로 3월 중순에서 5월중순까지 산란을 시행

하며, 자연상태에서 45∼50일 정도의 올챙이 시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란시기가 다른 양서류보다 이른 3월에서 5월까지로 확인되었으나, 북쪽이면서 서울과 연

결된 산림인 수락산의 경우에는 3월에서 5월 초까지만 확인되었으며, 대조군인 불암산의 경우에는
소나무군락과 콘크리트하상인 지역과 버들치가 많은 지역은 산란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란시기에필요한온도는 4.8∼7.1℃로, pH는 6.12∼7.91로, 용존산소량(DO (mg/L))은 6.02∼

7.99mg/L로 확인되었으며, 낙엽이 계곡의 10% 이상을 덮은 지역에서 난괴를 산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계곡 내에서도 거의 흐름이 없는 외곽지역을 선호하여 산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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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보호하는 종에 속하는 계곡산개구리는 현재, 국립공원이나 인간의 간
섭이적은지역에서만확인되고있어, 점차적으로산란지가사라지고있는추세로, 이러한사항을고
려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축척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종의 서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 생활사와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어지나, 본 연구는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안에서 이루어졌다. 서식환경의 다양한 데이터 즉, 동면시기 온도, 산란시
기 광량, 먹이원의 분석 등의 생태와 관련된 추가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하여, 계곡산개구리의 생태적인 부분의 추가로, 국내에 서식하는 양서류

등의 생태적인 안정성 및 복원여건을 유도함은 물론, 계곡산개구리의 더 나은 조건을 조성해 줄 데
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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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인 수락산과 불암산 주변부에 서식하는 계곡산개구리의 물리적 환경을 2013

년 2∼2013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본 조사지의 조사방법으로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부근에 수환경의 수온, pH, 염도 등을 측정,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기록하였으며, 산란서식지 환경을
분석하였고, 기온은 서울기상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지와 대조지역인 불암산의 수질의 값을 측정
분석한 결과, 수락산과 불암산의 DO와 pH, 수온은 비슷하게 나타난데 반해, 대조지역인 불암산의
소나무군락과 콘크리트 하상인 지역, 그리고 버들치가 많은 지역은 산란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결론적으로, 산란시기에 필요한 온도는 4.8∼7.1℃로, pH는 6.12∼7.91로, 용존산소량(DO (mg/L))

은 6.02∼7.99mg/L로 확인되었으며, 낙엽이 계곡의 10% 이상을 덮은 지역에서 난괴를 산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고, 계곡 내에서도 거의 흐름이 없는 외곽지역을 선호하여 산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대한 데이터는 추후에 계곡산개구리의 서식지인 산림의 계곡부에 하상공사가 진행될

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대상종인 계곡산개구리의 주변 물리적인 서식환경을 통하여 본 종

이 서식할 경우, 보전을 위한 조성지역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색어 : DO, pH, 계곡산개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