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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샘의 미량성분 첨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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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 congener species of Grapholita molesta and G. dimorpha have similar host ranges and adult occurrence patterns. In 

addition, the two species commonly use cis-8-dodecenyl acetate (Z8-12:Ac) and trans-8-dodecenyl acetate (E8-12:Ac) as their major sex

pheromone components. The commercial lures made of the two components, therefore, suffer a mixed attraction of these two spe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any effect of their known minor sex pheromone components to reduce the mixed attraction. When 

cis-8-tetradecenyl acetate (Z8-14:Ac) was added to the commercial sex pheromone consisting of Z8-12:Ac/E8-12:Ac = 85/15, the 

attraction to G. dimorpha was not affected, but its attraction to G. molesta was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the addition of either 

dodecanyl acetate (12:Ac) or tetradedecanyl acetate (14:Ac) did not influence on the attraction of both species to the commercial lure.

The addition of E8-14:Ac to 3-component sex pheromone, Z8-12:Ac/E8-12:Ac/Z8-14:Ac = 85/15/10, the attraction to G. dimorpha 

was rather significantly suppressed. From these results, the 3-component sex pheromone, Z8-12:Ac/E8-12:Ac/Z8-14:Ac = 85/15/10

was suggested as an improved composition of sex pheromone lure for G. dimorpha.

Key words: Grapholita molesta, Grapholita dimorpha, Sex pheromone, Minor component, Cross-attraction, Electroantennogram

초 록: 같은 속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과 복숭아순나방붙이(G. dimorpha)는 기주범위와 야외에서의 성충 발생 양상이 유사하다. 또

한 두 종은 성페로몬 성분으로 cis-8-dodecenyl acetate (Z8-12:Ac)와 trans-8-dodenceyl acetate (E8-12:Ac)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성분으로 구성된 상용 성페로몬 유인제에 두 종이 혼합되어 유인된다. 본 연구는 복숭아순나방붙이 트랩에 복숭아순나방이 혼합유인되는 현상

을 줄이기 위해 성페로몬 미량성분의 효과를 분석했다.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인 Z8-12:Ac/E8-12:Ac = 85/15에 cis-8-tetradecenyl acetate

(Z8-14:Ac)를 첨가했을 때,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유인은 유지되면서 복숭아순나방의 유인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Dodecyl acetate (12:Ac)와 

tetradecyl acetate (14:Ac)의 첨가는 두 종의 유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편 Z8-12:Ac/E8-12:Ac/Z8-14:Ac = 85/15/10의 세 성분 성페

로몬에 trans-8-tetradecenyl acetate (E8-14:Ac)를 첨가했을 때,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유인이 오히려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Z8-12:Ac/E8-12:Ac/Z8-14:Ac = 85/15/10의 조성이 개선된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성페로몬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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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은 중국 북서부 지역이 

원산지로(Hallman, 2004)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분포하며 사

과를 비롯한 배, 복숭아 등의 과실류와 함께 장미과 식물 등에

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thschild and 

Vicker, 1991; Il'chev et al., 2004; Kovanchi et al., 2004). 한국, 

일본, 중국, 연해주를 포함하는 러시아 등 극동아시아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는 복숭아순나방붙이(G. dimorpha) 또한 복숭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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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과 마찬가지로 과실 내부를 가해하여 피해를 유발시키는 

심식해충이다(Park and Kim, 1986; Yan et al., 1999; Beljaev 

and Ponomarenko, 2005; Yoshizawa et al., 2008), 

사과에서 복숭아순나방붙이의 발생이 처음 보고된 이후(Choi 

et al., 2009),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성페로몬을 이용한 모니터

링 조사가 배(Jung et al., 2012)와 자두(Jeong et al., 2012)에서 

진행되었다. 페로몬 조성에 있어 복숭아순나방은 cis-8-dodecenyl 

acetate (Z8-12:Ac)와 trans-8-dodecenyl acetate (E8-12:Ac) 및 

cis-8-dodecenol (Z8-12:OH)을 가지며 95:5:1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Han et al., 2001; Yang et al., 2002), 복숭아순나방붙

이의 페로몬은 복숭아순나방와 동일한 주성분인 Z8-12:Ac와 

E8-12:Ac로 구성되며 85:15의 조성 비율을 가진다(Murakami 

et al., 2005; Jung et al., 2013). 그런데, 두 종의 공통된 성페로

몬 주성분들이 각 종의 성유인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

에서 각각의 종 트랩에 두 종이 동시에 유인될 수 있음이 가정

되어 왔고 실제 이 현상이 국내 배과원에서 발생하였음을 보고

하였다(Jung et al., 2012). 이런 문제점을 줄이고자, Jung et al. 

(2013)은 복숭아순나방 성유인제에 성페로몬 미량성분인 Z8-12: 

OH의 함량을 늘려 복숭아순나방붙이 수컷의 유인을 억제하고 

복숭아순나방 수컷에 대한 유인력을 증가시켜 동종 유인에 대

한 종 특이성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복숭아순나방붙이 성유인

제에 복숭아순나방이 함께 유인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

아 본 연구에서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샘에서 발견된 미

량성분을 이용해 동종에 대한 성유인제의 종 특이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성페로몬샘으로부터 검출된 화합

물들은 주 성분인 Z8-12:Ac와 E8-12:Ac 이외에 Z8-12:OH, 

dodecenol (12:OH), dodecyl acetate (12:Ac), tetradecyl acetate 

(14:Ac), cis-8-tetradecenyl acetate (Z8-14:Ac), trans-8-tetradecenyl 

acetate (E8-14:Ac) 등이 미량성분으로 보고되었는데(Murakami 

et al., 2005), 아직까지 이들의 기능은 불확실하다. 두 주성분으

로 구성된 복숭아순나방붙이 성유인제에 미량성분인 Z8-14:Ac, 

E8-14:Ac, 12:Ac 및 14:Ac를 각각 첨가하여 야외에서 유인실

험을 진행하여 복숭아순나방붙이 트랩의 종특이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곤충 사육

복숭아순나방 유충은 경북 안동시 북후면 소재 살충제 무살

포 사과원 내 복숭아순나방 피해과를 채집하여 확보하였고, 복

숭아순나방붙이 유충은 경북 의성군 옥산면 소재 방치된 자두

나무의 피해과로부터 확보하였다. 유충들을 각각 두 그룹으로 나

누어 일부는 원형의 사육용기(100 × 40 mm, SPL Life Science, 

Pochon, Korea)안에서 인공사료(SilkMate 2S, Nosan Corporation, 

Yokohama, Japan) (Mochizuki, 2009)를 이용하여 사육하였고, 

나머지는 아크릴 사육상자(60 × 60 × 60 cm)에서 과실(사과와 

자두)을 이용하여 각각 사육하였다. 유충의 증식 및 산란용으

로 사용한 사과 및 자두는 여름철에 해충 피해가 없는 것을 채

집하여 4℃의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필요할 때 마다 꺼내어 누

대사육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의 경우 광조건은 16:8 h (L:D)

였고 실내온도는 25℃ 그리고 상대습도는 65%였다. 번데기 상

태에서 암수를 구분한 후, 우화한 성충을 아크릴 사육상자(60 × 

60 × 60 cm)로 옮겨 교미시켰다. 산란 유도를 위해 냉장고에 보

관한 사과와 자두를 제공하였고 암컷 성충의 먹이로 10%의 설

탕물을 제공하였다.

성페로몬 유인제 제조

유인제 제조에 필요한 성분들 중 Z8-12:Ac와 E8-12:Ac 및 

Z8-14:Ac는 Bedoukian Research, Inc. (Danbury, CT, USA)로

부터 구매하였고, E8-14:Ac는 Chemtech M&D (Paphos, Cyprus)

로부터, 12:Ac와 14:Ac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로부터 구매하였다. 모든 성분의 순도는 98% 이상을 나타냈다. 

페로몬 성분의 분배용기로 사용된 고무격막(Ø 9 mm)은 ISCA 

Technologies, Inc. (Riverside, CA, USA)로부터 구매하였다.

Z8-14:Ac, 12:Ac 및 14:Ac가 첨가된 유인제는 Z8-12:Ac와 

E8-12:Ac의 두 성분이 85:15의 비율로 섞인 것을 먼저 전체 1 mg 

함량으로 제조한 후 여기에 위 미량성분들을 각각 1, 5, 10 및 

20%씩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한편, E8-14:Ac가 첨가된 유인제

는 상기 유인제 중에 Z8-12:Ac와 E8-12:Ac 및 Z8-14:Ac의 3성분

이 85:15:10의 비율로 혼합된 것에 두 주요성분 함량인 1 mg에 

대해 E8-14:Ac를 각각 5, 10 및 20%씩 섞은 것을 제조하였다. 

모든 유인제에는 항산화제로 2,6-di-tert-butyl-4-methylphenol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을 50 ㎍씩 첨가하였

다. 유인제를 헥산(Merck, Darmstadt, Germany)에 희석하여 

고무격막에 흡수시켰고, 고무격막에 포함된 헥산은 후드장치

에서 증발시킨 후 분배용기를 라미네이트가 코팅된 은박 포장

지에 넣어 밀봉한 후 사용 전까지 -20℃ 저온고에 보관하였다.

야외 유인실험

분배용기에 흡착시킨 유인제는 델타트랩(Pasuggun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Yeongju, Korea)에 고정시킨 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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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을 사과, 배, 복숭아 및 자두원에서 약 1.5 m 높이로 과수나무

의 주간부에 설치하였다. 한 과수원에서 한 처리별 3반복으로 

하여 완전임의배치로 트랩을 설치하였고 트랩 사이의 거리는 

최소 10 m 이상으로 하였다. 매주 수컷 성충들이 포획된 끈끈

이판을 새로 교체하면서 조사하였다. 

두 주요성분에 하나의 미량성분이 합친 것들 중, Z8-14:Ac

에 대한 유인반응 조사는 상주시 공검면 소재 사과원 및 배과원

과 사벌면 소재 복숭아원 그리고 의성군 봉양면 소재 자두원에

서 실시하였다. 자두의 경우 상주 지역에서 찾기 어려워 주산지

인 의성 소재 과원을 선택하였다. 8월 말 자두가 수확된 이후에

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상주에서는 2013년 7월 20

일부터 9월 7일까지, 의성에서는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조

사하였다. 12:Ac과 14:Ac에 대한 유인반응 조사는 안동시 임

하면 소재 사과원에서 2013년 7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

사하였다. 세 성분을 고정한 후 첨가한 E8-14:Ac에 대한 유인

반응 조사의 경우, 사과는 안동시 길안면 소재 사과원과 상주시 

공검면 소재 사과원에서, 배는 상주시 공검면 소재 배과원에서, 

복숭아는 상주시 도남동 소재 복숭아원에서 실시하였다. 상주

에서는 2013년 8월 12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하였고 안동에

서는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조사하였다. 모든 야외실험의 

경우 비록 같은 지역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다른 과원

을 이용하였다.

포획된 개체의 종 동정

과원별로 설치된 트랩에 포획된 복숭아순나방붙이와 복숭

아순나방은 Choi et al.(2009)과 Jung et al.(2012)이 제시한 형

태적 특징인 뒷날개의 함몰 여부와 무늬 패턴에 따라 구분하였

다.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외연은 함몰되어 있지만 복숭아순나

방은 완만하다. 뒷날개 무늬 패턴의 경우, 복숭아순나방붙이는 

회황색의 무늬 패턴이 없는 반면 복숭아순나방은 뒷날개 중앙

에서부터 하단부 가장자리까지 회황색의 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촉각전도도 (Electroantennogram: EAG) 반응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Z8-14:Ac가 첨가되어 자극

받았을 때 복숭아순나방붙이와 복숭아순나방 수컷이 반응하는 

촉각전도도는 Syntech EAG system (Ockenfels Syntech GmbH, 

Kirchzarten,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O2에 마취된 

1~2일 된 교미하지 않은 수컷의 촉각와 머리가 포함된 부위를 

절단한 후 200 ㎕의 피펫 팁 끝에 절단된 부위를 촉각이 바깥으

로 나오도록 고정시켰다. 증류수를 미량 첨가하여 희석한 electro 

gel (Spectra
Ⓡ

360; Parker Laboratories, Inc., NJ, USA)을 이용

하여 피펫 팁 안쪽을 채운 후 이를 EAG probe (PRG-2)에 고정

하였다. Stimulus air controller (CS-55)의 continuous air 출구

로부터 정화된 공기를 2 L/min의 속도로 고정된 촉각 쪽으로 

계속 흐르도록 설정하였다. 여과지(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를 작은 띠 모양의 카트리지 

(0.4 × 8 cm) 형태로 자른 후 200 ㎍/20 ㎕씩 각 비율별로 희석

된 성페로몬 혼합물을 처리하고 나서 여러 번 흔들어 페로몬 혼

합물 내 헥산을 증발시킨 다음 일회용 유리 파스퇴르 피펫 속으

로 투입하였다. 피펫의 한쪽 끝을 stimulus air controller로부터 

stimulus air 튜브와 연결하였고 반대쪽 끝 부분은 촉각이 장착

된 probe 근처에서 continuos air 튜브 안으로 삽입하여 고정시

켰다. Stimulus air controller를 사용하여 파스퇴르 피펫 안 성

페로몬 냄새를 continuous air 튜브 안으로 불어넣어 촉각에 자

극을 준 다음 나타난 EAG 반응은 내장된 소프트웨어(EAG 

2000, Ockenfels Syntech GmbH, Kirchzarten, Germany)를 사

용하여 저장하였다. 반응시킨 페로몬은 복숭아순나방붙이 성

페로몬인 Z8-12:Ac/E8-12:Ac = 85/15에 Z8-14:Ac를 0, 1, 5, 

10, 20씩 첨가한 것을 사용하였고, 성페로몬이 포함되지 않은 

헥산을 대조로 이용하였다. 각 처리는 5 마리의 수컷 촉각을 이

용하여 5 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각 과원에서 처리비율로 채집된 포획수 자료의 경우, 복숭아

순나방붙이와 복숭아순나방 각각에 대해 SAS 프로그램(SAS, 

1989)의 PROC GL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처리들 사이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분산분석에서 처리간 차이가 인정되는 경

우 그 차이는 최소유의차검정(LSD)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Z8-14:Ac와 E8-14:Ac 처리에서, 한 트랩에서 각 곤충종

에 대한 포획율을 구하기 위해 한 트랩에 잡힌 두 종의 전체수

에 대한 각 종수의 백분율을 구해 처리간 비교를 하였는데 4개 

과원에서 수행하였기에 각 과원에서 얻어진 평균값을 이용하

여 각 과원을 한 반복으로 분산분석 및 평균간 비교를 하였다.

결 과

미량성분의 첨가 효과

두 성분으로 구성된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Z8-14:Ac

을 첨가한 후 복숭아순나방붙이에 대한 유인효과에서, 상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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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의 경우 10 및 20%의 농도로 첨가한 트랩에서 첨가하지 않

은 트랩보다 복숭아순나방붙이를 유의하게 더 많이 유인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1). 마찬가지로 복숭아순나방에 대한 유

인효과의 경우, 자두를 포함한 4개 과원 처리 사이에서 배과원

에서의 10%를 제외하고 첨가하지 않은 트랩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복숭아순

나방이 유인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

로 처리한 12:Ac와 14:Ac의 효과에서는 두 곤충종 모두에서 첨

가한 농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한편, 

세 성분(Z8-12:Ac/E8-12:Ac/Z8-14:Ac = 85/15/10)으로 구성

된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E8-14:Ac를 첨가하였을 때, 

복숭아순나방붙이에 대한 유인효과의 경우 첨가하지 않은 트

랩과 비교하여 상주와 안동의 처리 과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인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하지만 복숭아순나방에 대한 유인효

과의 경우 처리한 과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E8-14:Ac가 복숭아순나방 유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위 결과에서 한 과원을 한 반복으로 하여 한 트랩에 포획된 

한 곤충종의 포획율을 계산하였는데 두 주성분으로 구성된 복

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Z8-14:Ac가 5, 10 및 20%가 첨가

된 트랩을 첨가되지 않은 트랩과 비교하였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은 포획율을 나타냈다. 특히 10 및 20% 첨가는 5% 첨가보다 

유의하게 높아 100%에 가까웠다(두 종 동일, F = 41.49, df = 4, 

15, P < 0.0001) (Fig. 1). 복숭아순나방 포획율은 5, 10, 20% 첨

가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한편 세 성분 조성인 복숭

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E8-14:Ac가 첨가된 경우의 포획율

은 두 곤충종 모두에서 처리간의 포획율 차이가 없었다(두 종 

동일, F = 1.07, df = 4, 15, P = 0.4024) (Fig. 2). 

Z8-14:Ac 첨가에 대한 두 곤충의 EAG 반응변화

두 성분으로 구성된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양을 다

르게 첨가하여 처리한 촉각전도도 측정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모든 처리의 자극에서 촉각반응은 한 번의 자극에 하나의 전위

차가 측정되는 정상적인 파형으로 나타났다(Fig. 3A). 하지만 

복숭아순나방붙이 수컷의 반응은 페로몬으로 자극된 모든 경

우에도 대조인 헥산보다 촉각전도도가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F = 1.93, df = 5, 24, P = 0.1257)(Fig. 3B). 복숭아순나방 수컷

의 반응에서도 처리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 = 2.42, df = 5, 24, P = 0.0650)(Fig. 3B).

고 찰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 페로몬샘으로부터 각각 

4 종 및 8 종의 화합물이 분리 및 동정되었다(Han et al., 2001; 

Yang et al., 2002; Murakami et al., 2005). 이 중 4 종의 화합물

(Z8-12:Ac, E8-12:Ac, Z8-12:OH 및 12:OH)은 공통으로 존재

하고 Z8-12:Ac와 E8-12:Ac는 페로몬의 주성분으로 작용한다. 

이 두 주성분으로 구성된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에 미량

성분인 Z8-14:Ac를 첨가한 효과의 경우 4 개의 과원 모두에서 

이 성분이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유인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이 미량성분을 갖고 있지 않은 복숭아순나방의 

유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따라서 이 효과가 한 과원 내에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로몬

트랩에 동일종의 포획율을 상대적으로 높인 것으로 추론되었

다(Fig. 1). 그런데 이 결과는 기존에 보고된 국내 안동의 사과

원과 일본의 자두원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실험에서 

Z8-14:Ac가 두 종 모두에 대한 유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Murakami et al., 2005; Jung et al., 

2013). 즉, Z8-14:Ac가 상대종인 복숭아순나방에 대한 유인 억

제효과를 갖고 있다는 결과가 서로 다른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

이 복숭아순나방붙이 유인제에 유인되는 복숭아순나방의 비율

이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낮았고 하나의 과원에서만 실험을 진

행하여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뚜렷하

게 제시하여 미량성분의 역할에 대해 더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보고들과 편차가 있는 만큼 향후 정밀한 

행동실험으로 해당 화합물의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

할 필요가 있다.

위 결과는 동일한 성페로몬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

으로 유사종들 사이에 교잡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 종이 가

지고 있는 미량성분이 다른 종의 유인을 억제하여 종간의 생식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런 경우의 예로 

복숭아순나방과 황머리애기잎말이나방(G. funebrana) 사이에

서 보고되었다. 황머리애기잎말이나방 성페로몬은 Z8-12:Ac/ 

E8-12:Ac/Z8-14:Ac/Z10-14:Ac/Z8-12:OH = 100/1/30/5/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성과 같이 화학구조 주 골격에 14개 탄

소를 가진 미량성분들이 포함되는 경우 동종에 대한 유인은 증

가하지 않고 상대종인 복숭아순나방에 대한 유인만 억제되었

다고 하여(Guerin et al., 1986) Z8-14:Ac가 이 과정에 어떤 역

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유사 사례로 본 연구에서 다

루는 복숭아순나방붙이와 복숭아순나방 사이에서 공통의 미량

성분으로 검출된 Z8-12:OH가 복숭아순나방 성페로몬 (Z8-1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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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is-8-tetradecenyl acetate ('Z8-14:Ac') on male attraction of Grapholita dimorpha and G. molesta to G. dimorpha sex 
pheromone ('Gd-SP') lure (Z8-12:Ac/E8-12:Ac = 85:15) by addition of different ratios. This experiment were carried out in different four host 
plants of three different areas. Three traps were monitored in each orchard. ANOVA analyses  showe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in both species.  

Fig. 2. Effect of trans -8-tetradecenyl acetate ('E8-14:Ac') on male attraction of Grapholita dimorpha and G. molesta to new G. dimorpha 

sex pheromone ('new Gd-SP') lure (Z8-12:Ac/E8-12:Ac/Z8-14:Ac = 85:15/10) by addition of different ratios. This experiment were carried 
out in different three host plants of three different areas. Three traps were monitored in each orchard. 

E8-12:Ac = 95/5)에 5% 첨가되어 사용될 때 복숭아순나방 유

인에는 영향이 없고 복숭아순나방붙이의 유인이 억제되어 역

시 목적종에 대한 상대적인 유인율이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

(Jung et al., 2013). 또 다른 예로 역시 Z8-12:OH의 역할이 복숭

아순나방과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G. prunivora) 사이에서도 

보고되었는데(Baker and Cardé, 1979), 이 성분이 Z8/E8-12:Ac

의 전체 비율에 1%로 존재할 경우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수

컷의 포획이 크게 감소하였고 10%에서는 유인이 거의 억제되

었다. 복숭아순나방과 황머리애기잎말이나방 사이에서의 1% 

Z8-12:OH 첨가는 황머리애기잎말이나방 수컷의 유인을 억제

시켰다고 하였다(Guerin et al., 1986). 다른 미량성분으로 두 주

성분에 12:Ac와 14:Ac를 각각 첨가하여 본 효과는 기존 연구들

(Murakami et al., 2005; Jung et al., 2013)에서 보고된 효과와 

일치하여 이 두 미량성분들이 두 종에 대한 유인력에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동종 성페로몬샘에

서 발견되는 만큼, 행동 혹은 생합성 과정 중 아직 발견하지 못

한 역할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더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세 성분 페로몬에 첨가한 E8-14:Ac의 역할은 상대종의 유인에

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동종 수컷의 유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효과는 동일종의 상대적 포획율을 높이는데 기

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되었다(Table 2, Fig. 2). 이러한 결과

는 이 미량성분이 동종 수컷 유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고

(Murakami et al., 2005)와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하나

의 과원에서 충분하지 않은 반복실험으로 인해 유의한 차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반복을 두어 

얻은 결과이기에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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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lectroantennogram (EAG) response of Z8-14:Ac of Grapholita dimorpha and G. molesta males to G. dimorpha sex pheromone 
('Gd-SP') lure (Z8-12:Ac/E8-12:Ac = 85:15, g/g). (A) EAG responses to different ratios in G. dimorpha. The number in each figure represents 
a test ratio of pheromone components. (B) Change in mean EAG responses in two Grapholita species to the addition of cis -8-tetradecenyl 
acetate ('Z8-14Ac'). All antennae used this test were changed in every replication. Five G. dimorpha and G. molesta males were used for the 
EAG responses in each treatment.

성페로몬샘에서 발견된 이 미량성분이 성충기간 동안의 역할

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정되는 바가 없는 실정이다. 흥미롭게

도 복숭아순나방과 복숭아순나방붙이 사이에서 복숭아순방붙

이 유인 억제역할을 하는 Z8-12:OH도 복숭아순나방붙이 성페

로몬샘에서 발견되었는데(Murakami et al., 2005), 이 역시 

E8-14:Ac와 마찬가지로 동종 수컷 유인을 억제하는 경우이다. 

즉, 2종의 미량성분이 동종 수컷의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

들의 실제 역할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잎말이나방의 다른 속에서도 미량성분의 역할이 보고되었는

데, Yang et al.(2009)은 국내 과원에서 발생하는 3종의 Adoxophyes

속 해충의 페로몬 조성과 함께 페로몬샘에 존재하는 미량의 화

합물에 대한 기능을 규명하였다. 주성분인 Z9-14:Ac와 Z11-14: 

Ac로 구성된 페로몬 혼합물에 10Me-12:Ac 또는 E11-14:Ac를 

첨가할 경우 차애모무늬잎말이나방(A. honmai)의 포획이 증가

됨을 확인하였고 E11-14:Ac의 경우 Adoxophyes sp.의 포획이 

억제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Z9-14:OH 또는 Z11-14:OH 첨가

의 경우, 애모무늬잎말이나방(A. orana)의 포획은 증가되었으

나 차애모무늬잎말이나방과 Adoxophyes sp. [Park et al.(2008)

과 Byun et al.(2009)이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A. paraorana)

으로 동정함]의 유인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4종의 미량 화합물이 Adoxophyes 속 3종 해충 사이에서 생식격

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잎말이나방과에 속하는 Grapholita

속과 Adoxophyes속 해충들은 페로몬샘에 존재하는 페로몬의 

주성분과 함께 여러 종류의 화합물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화합

물이 동속 해충들 사이에서의 이종교잡억제와 동종간의 교미

증가와 관련된 기능을 할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기능은 잎말

이나방과를 포함하여 나비목의 여러 분류군에서도 존재할 것

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복숭아순나방붙이 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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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에 대한 Z8-14:Ac의 첨가는 복숭아순나방의 유인을 억제

하여 종 특이적 페로몬 트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써 복숭아순나방붙이 성유인제의 유인 

활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Z8-12:Ac/E8-12:Ac/Z8-14:Ac가 

85:15:10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인제를 제조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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