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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지난 회까지 양서류, 조류, 그리고 어류의 서식

처 조성 기법에 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에서는

생물종 분류군별 서식처 조성 기법과 관련하여 마

지막으로 곤충의 서식처에 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나비와 잠자리, 반딧불이 등은 우리에게 너무나

도 친숙한 곤충이다. 어떤 곤충들은 우리들 주변에

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가기도 하지만, 항상 흥미

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더 없이 좋은 소

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곤충류의 서식처를 복

원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복원 사업 중

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에서는 곤충류의 서식처 조성 방법에 앞서

서 곤충류의 조사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 곤충서식처 조성 기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 한다. 

II. 곤충의 조사 방법

2.1  곤충류 조사 계획의 수립

곤충류는 서식처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나무

만 하더라도 땅속, 지표면에서부터 나무 위까지 매

우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처를 달리하고 있어 조사

가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곤충류를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철저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2.1.1  조사범위의설정

일반적으로 조사지역의 범위를 조사구역(조사

상 전 구역), 조사지구(현지 조사가 수행되는 구간)

및 조사지점(라이트 트랩, 함정채집 등의 조사지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지 조사

가 수행되는 구간은 최 한 많은 곤충류를 관찰할

수 있도록 식생, 지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경

이 존재하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조사지역 설정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 인위적인 변형이 큰 지구와 작은 지구, 하천

개수에 의한 하천환경이 변형된 지구

○ 하천의 상황(식생, 하원, 하상재료, 하천 폭,

유속 및 제방 안쪽의 형태), 시가지, 농경지,

산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점 설정

○ 초지, 산림, 모래∙자갈지역 등 다양한 환경

이 있는 곳을 조사지점으로 설정

○ 하구부, 하류부, 중류부, 상류부의 균형

2.1.2  조사시기및회수

곤충은 겨울철 조사가 없기 때문에 조사 시기와

회수는 원칙적으로 봄, 여름, 가을의 3계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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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조사 시기마다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성충이 우화(羽化)해 있는 시기가 적당하지만 같은

종류라도 지역에 따라 우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 상 구간마다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그 지역에 한 전문가의 조언과 과거의 조사

결과 등을 참고로 곤충상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3  실내조사

상지역에 한 제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1 : 2,500 평면도, 1 : 25,000 ~ 1 : 50,000 지형

도, 항공 사진, 식생도 등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예

측되는 곤충상을 파악한다. 그리고 기존의 문헌조

사 및 현지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청문하여 조사

지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한편 1 : 25,000 ~ 1

: 50,000 지형도나 항공사진에 조사지구 및 조사

지점을 예비로 설정한다. 그 후, 문헌 및 청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라

이트 트랩법, 함정 채집법 등 적용할 조사 방법과

지점을 설정하고 사진을 촬 하여 조사지의 개황

을 파악한다. 

2.2  다양한 곤충류 조사 방법

현지조사는 임의 채집법, 쓸어 잡기법, 털어 잡

기법, 라이트 트랩법 및 함정 등을 조사지구내의

여러 장소에서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

사 방법을 이용하여 가급적 많은 종이 채집 및 확

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채집방법은 다

음과 같다.

2.2.1  임의채집법

관찰에 의해 발견된 곤충을 직경 30~40cm 정

도의 포충망으로 직접 채어잡기(brandishing)하

는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종류를 상으

로 사용하기 때문에 곤충류의 조사시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그 외에도 돌들기 채집, 목격법 등이 포

함된다. 각 조사지점에서 조사 인원수와 시간을 균

등하게 배치한다. 

2.2.2  쓸어잡기법(sweeping)

주로 수림, 관목림, 초원에 쓰는 방법으로 포충

망을 이용하여 바닥을 쓸 듯이 식물들을 흔들어 낚

아채는 방법으로 10회 정도 휘둘러서 망 속을 점검

하는 방법이다. 망 속의 곤충을 비닐 주머니에 옮

겨 에틸아세테이트나 암모니아수를 적신 솜을 넣

어서 살충한다. 정량채집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

충망을 휘두르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30회 단위로

3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3  털어잡기법(beating)

나뭇가지나 풀잎을 막 기로 털어 밑으로 떨어

진 곤충을 털어잡기망이나 포충망으로 받아서 채

집하며, 털어잡는 횟수는 10회 정도 한 후 망에 떨

어진 곤충을 독병에 넣는다. 가급적이면 다양한 나

무에서 동일한 채집을 3회 정도 반복한다. 

2.2.4  라이트트랩법(light trap)

투명한 수은등 혹은‘black light’를 이용해 일

몰부터 약 3시간 실시한다. 커텐법과 버켓법이 있

으며 현지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조사는 조사지구내에서 표 지점을 선택하여 달

빛이 밝거나 바람이 심한 날은 가급적 피하고, 부

근에 밝은 조명이 없는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라이트트랩법은 넓은 범위의 곤충류가

채집될 수가 있으므로, 목표로 하는 서식처에서 곤

충류가 정확히 파악되도록 광원의 강도, 설치 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2.5  함정채집법(pit-fall trap)

야행성이나 지표성 곤충을 조사 상으로 하며,

컵이나 빈 통을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묻어

놓고 유인 먹이를 넣어두어 지면을 기어다니는 곤

충이 함정 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먹이는

썩은 고기류(어육, 쇠고기), 초당 등을 사용한다.

함정채집법은 여러 지점에서 가급적 다양한 환경

을 선정해 한 지점에 30개 정도를 설치하여 다음날

컵을 수거하여 그 속에 모인 곤충을 채집한다. 장

기간 회수하지 않고 정기조사를 실시할 때는 컵이

나 통 신에 1.5리터 PT병의 측면에 적당한 구멍

을 뚫어서 안에 자동차 부동액을 넣어두면 쥐, 고

양이 등의 동물이 파헤치거나 트랩에 떨어진 곤충

녹∙색∙환∙경∙을∙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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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2.6  그밖의채집법

바람에 날려 비상하는 곤충을 상으로 하는 말

레이즈 트랩법(Malaise trap), 배회성의 곤충류인

파리 등을 채집하는 방법으로 평평한 용기에 물을

넣어두는 판 트랩법(yellow-pan trap), 끈끈이 채

집법(sticky trap)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조사목적이나 현지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히 수행

되어야 한다. 

2.3  저서성 형무척추동물 조사

채집은 족 (망목 3×3mm), 뜰채(망목 0.4×

0.4mm)와 정량채집망(25×25cm, 망목 0.4×

0.4mm)을 사용하여 각 지점별로 정량채집과 정성

채집을 한다. 채집된 수서성 무척추동물류는 500

㎖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80% 에탄올에 고정한 후,

현미경하에서 종류별로 McCafferty(1981),

Kawai(1985), Merrit & Cummins(1984, 1996),

윤(1988, 1995) 등을 참고로 하여 동정하며, 특

히, 곤충류 중 현재로서 한국산 종의 동정매뉴얼

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분류군인 Chironomidae

의 경우는 Wiederholm(1983)을 이용하여 외부

형태, 특히 체장, 체색, Mouth part의 형태,

Abdominal tuble의 유무, 강모의 형태 등의 특

징을 고려하여 아과 수준에서 동정한다(윤 등,

1994). 

출현 종수, 출현 개체수 및 군집지수 등의 분석

에는 정량 채집된 자료만을 사용하고, 각 표준 지

소의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한 후, 한국곤충명집

(1994)과 한국동물명집(1997)을 기준으로 그 목록

을 작성한다. 

2.4. 식물상 혹은 서식처와 곤충종간의 관련성

곤충 조사 역시 식물상과 서식처 등을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1>은 식물과 곤충간

의 관련성을 제시한 예이다. 

III. 나오면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곤충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생물

분류군이다. 이러한 곤충의 서식처를 조성하기에

앞서서 복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귀곤, 조동길, 2006, 자연환경∙생태복원학

원론, 아카데미서적.

화분매개충 꽃을 방문하여 꿀과 꽃가루를 먹으며 화분매개활동을 담당함. 나비류, 꿀벌, 꽃등에

(Pollinators)

흡즙곤충 식물의 즙액을 흡즙함. 매미, 노린재, 진딧물, 멸구, 

(Juice Suckers) 매미충

식엽곤충(Leaf Feeders) 식물의 잎을 섭식함. 나비ㆍ나방 유충, 잎벌레

포식자(Predators) 다른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직접 잡아먹거나, 기생포식함. 무당벌레, 기생봉

기생포식자(Parasitoids)

개미 (Ants) 사회생활을 하며, 식성이 다양함. 일본왕개미, 곰개미

위생곤충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향을 미치거나, 불쾌감을 유발함. 모기, 독나방, 깔따구

수서곤충 생활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중이나 수면에서 보냄. 날도래, 하루살이, 잠자리

기 타 개미류, 목질부를 파고드는 곤충, 잠엽성 곤충, 토양 곤충, 하늘소, 굴파리, 응애, 톡토기, 

식균성 곤충, 부식성 곤충 등이 해당됨. 부식성 총채벌레

<표 1> 식물과 곤충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항 목
기 능 표적인 곤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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