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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렁이는 토양의 구조를 개선시키고, 유기물화를 촉진시
켜 비옥도를 증진시키며 이로 인하여 식물 생장을 조장하
는 유용한 동물이다(Edwards and Bohlen, 1996). 자연 생
태계 내에서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농업생태계에서도 지렁
이는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방목지의 목초 생산을 증
대시키거나 토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한 농약의 토양 내

이동을 조장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보여주고 있으며(Curry
et al., 2008; Edward, 1988; Stockdill, 1966) 목초지뿐만 아
니라 골프장 잔디에서도 북더기잔디(thatch)의 분해에 기여
하고 있다(Potter et al., 1990). 
하지만 과도한 지렁이의 발생은 때로 문제가 되기도 하
는데 골프장이나 경기장의 경우 지렁이가 내어 놓는 과도
한 분변토로 인하여 경기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잔디의 균
일한 관리에도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Bartlett et al., 2008;

ABSTRACT.  Earthworm cast is a harmful factor which reduces the uniformity of management of turfgrass and play quality in
golf courses and playgroun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carry out the efficacy of some pesticide (bifenthrin GR + clothianidin
GR, ethoprophos GR, imidacloprid SC, picoxystrobin WG, thiophanate-methyl WP) and tee tree (Camellia oliefera)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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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m showed the highest effect reducing earthworm casts in golf courses. Tea tree extracts was occurred similar efficacy
among tested chemical pesticides. However, pellet type byproduct of tea seed extract and liquid formulation of tea tree extract were
better than granule formulation of them. Byproduct of tea seed and tea tree extract can be used for alternative biological
management material for reducing earthworm cast in heavily casting occurre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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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by and Baker, 1995; Potter, 1998). 또한 골프장에서는 지
렁이를 먹이로 하는 야생동물들이 잔디를 파 헤치는 피해
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까치나 멧돼지에 의
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공항에서는 지렁이를 잡
아먹기 위하여 몰려드는 새들이 항공기와 충돌 사고를 일
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Seamans et al., 2015). 
농경지의 경우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빈번한 사용, 경운
과 멀칭 등 토양 생태계의 교란이 빈번하게 일어남으로 인
하여 지렁이의 밀도가 낮은 편이나(Hong and Kim, 2007a,
2007b, 2009) 골프장의 경우 잔디가 영년생으로 자라고 있
고, 깍기작업으로 발생되는 많은 예지물들이 유기물로 존
속되고 있어 지렁이의 먹이원이 풍부하며, chlordane과 같
은 광범위한 독성을 가진 토양 살충제 들의 사용이 금지되
면서 지렁이의 밀도는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0; Potter
et al., 2010; Redmond et al., 2014). 따라서 지렁이 자체는
유용한 동물이지만 지렁이의 과도한 밀도 증가로 인하여
분변토의 다발생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나 포식 동물들의
출현으로 인한 2차 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는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
장이나 골프장에서 지렁이 방제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방
제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유럽에도 없는 실정이
다(KCPA, 2015; Potter et al., 2010). 따라서 잔디에 사용할
수 있는 방제제로 등록되어 있는 약제들 중에 지렁이에 독
성이 강한 약제들을 사용하거나 차나무(Camellia sp.) 유래
추출물이나 생산물과 같은 식물유래 방제제의 적용, zeolite
와 같은 광물질 처리 등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Backman et al., 2001; Potter et al., 2010, 2011, Seamans et
al., 2015; Williamson, 2004; Williamson and Hong, 2005).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도 지렁이와 이들이 분비하는 분변
토 문제는 골프장에서 상존하고 있는데(Ha et al., 2010; Lee
et al., 2010, Shin et al., 2015) 방제와 관련 된 연구는 식물체
추출물이 지렁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 된 연구만이 수행된
바 있다(Ha et al., 2010; Lee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장에서 과도하게 발생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지렁이 분
변토를 줄일 수 방법을 강구하고자 골프장 잔디에 등록되

어 있는 방제제들과 지렁이 표본 추출에 활용하였던 차나
무(Camellia oliefera) 추출물을 이용하여 골프장에서 현장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골프장

지렁이분변토 발생 억제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부권
에 위치한 안양컨트리클럽과 남부권에 위치한 동래베네스
트골프장 및 보라컨트리클럽에서 실시하였다.
경기도 군포의 안양컨트리클럽은 페어웨이와 러프는 중
지(hybrid zoysiagrass)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 예지는
주당 1~3회 실시하며 예고는 17~21 mm로 관리하고, 러프
는 40 mm 예고로 주 1~2회 예지하였다. 예지물은 송풍기
(PRO FORCE, TORO, 미국)를 이용하여 페어웨이 외곽으
로 처리하며 별도의 수거 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 토양 pH
는 6.7~6.8로 약산성, 유기물 함량은 3.68~4.02% (Table 1)
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위치한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은 페
어웨이는 금잔디(Z. matrella)로 조성되어 있고, 러프는 중
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 예지는 주당 1~3회 실시
하고, 예고는 13~21 mm로 관리하고, 러프는 35~40 mm로
주 1회 예지하였다. 예지물은 송풍기(PRO FORCE, TORO
社, 미국)를 이용하여 페어웨이 외곽으로 처리하며 별도의
수거 작업은 시행하지 않았다. 토양 pH는 6.6~6.7로 약산
성, 유기물 함량은 3.65~4.09% (Table 1) 였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보라컨트리클럽은 페어웨이와 러프 모두
중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 예지는 주당 2회 내외
로 실시하고, 예고는 20 mm로 관리하고, 러프는 45 mm로
주 1회 예지하였다. 예지물은 가을철에는 수거하지 않았다.
토양 pH는 6.5로 약산성, 유기물 함량은 1.76% (Table 1) 였다.

지렁이 분변토 억제 시험 방제물질

지렁이 분변토 억제 실험은 화학방제제와 차나무에서 추
출한 tea powder-saponin 추출물을 액상과 입상으로 제형

Table 1.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sites.

Experimental site pH EC
(mS cm−1)

OM
(%)

CEC
(me 100 g−1)

Apparent
density

(g cm3−1)

Particle
Density
(g cm3−1)

Percentage 
of void

(%)

Water 
permeability
(mm h−1)

No 9 hole in Anyang CC 6.7 0.13 3.68 10.3 1.1 2.9 62.0 176
No 14 hole in Anyang CC 6.8 0.27 4.02 10.3 1.0 2.4 57.0 177
No 1 hole in Dongrae Benest GC 6.6 0.42 3.65 10.5 1.1 2.5 55.7 369
No 18 hole in Dongrae Benest GC 6.7 0.37 4.09 10.3 1.0 2.5 61.5 283
No 1 hole in Bora CC 6.5 0.26 1.76 3.3 1.25 2.72 54.2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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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한 제품과 차나무 종자 추출물의 잔재물을 펠렛형으로
성형한 것(Table 2)을 이용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분
변토가 많이 발생되는 골프장 코스의 페어웨이와 러프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차나무 추출물 액상 제품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KCP의 ‘달처리’를 사용하
였으며 입상 제품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KCP의 ‘달용이’를 시중 농약사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
고, 펠렛형 차나무 종자추출 부산물은 Shanghai Y&H
International (China)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화학 방제제들은 시중 농약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야외실험

야외실험은 방제제의 종류와 함량을 달리하여 5차례 수
행하였는데 1차 실험은 2014년 5월 17일 동래베네스트골
프장 1번홀에서 수행하였다. 차나무 추출물 액상과 입상,
thiophanate methyl 수화제와 ethoprophos 입제를 처리하였
는데 2.5×5 m의 시험구를 분변토의 발생이 많은 지점의 페
어웨이에 설정한 다음 각 시험구에 직경 85 cm 훌라후프를
임의의 지점에 던져 지렁이 분변토의 수를 조사하였다. 각
구마다 세 곳의 겹치지 않는 지점에 훌라후프를 던져 분변
토 수를 조사하였으며 한 훌라후프 내 분변토 수를 한 반
복으로 3반복 조사하였다. 
실험 약제의 처리는 차나무 추출물 액상의 경우 물 25 L
에 약제 50 ml를 희석(500배)하여 처리구별로 25 L씩 물뿌
리개로 처리하였다. 차나무 추출물 입제와 ethoprophos 입
제는 각 처리구별로 75 g을 각 시험구에 고르게 뿌렸다.
Thiophanate methyl 수화제는 1,000배로 희석하여 처리구
별로 25 L를 물뿌리개로 처리하였다. 입제 처리구는 처리
후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10분간 관수를 실시하였다. 조

사는 처리 7일과 30일 후 각 처리구별로 사전 분변토 조사
와 동일 한 방법으로 훌라후프를 이용하여 각 처리구 세
지점에서 지렁이 분변토 수를 조사하였는데 분변토 조사
후 빗자루를 이용하여 분변토를 제거하였다. 무처리구는
스프링클러로 물만 10분간 관수 하였다. 처리 당일 이후에
는 처리구에 다른 약제를 살포하지 않았으며 관수는 스프
링클러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관수하였다. 

2차 실험은 6월 17일 안양컨트리클럽 14번홀에서 수행하
였다. Ethoprophos 입제와 thiophanate-methyl 수화제,
bifenthrin 0.2% 입제와 clothianidin 1.8% 입제 혼용, 차나
무 추출물 액상과 입상 처리를 하였다. 처리 방법은 1차 시
험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bifenthrin 0.2% 입제는 m2당 3 g,
clothianidin 1.8% 입제는 m2당 6 g 약량으로 혼용 처리하
였다. 약제처리 20일 후 효과를 조사하였다. 

3차 실험은 안양골프장 9번홀 페어웨이에서 8월 5일 수
행하였다. 처리는 ethoprophos 입제와 thiophanate-methyl
수화제 imadacloprid 액상 수화제를 처리하였는데 각각 권
장량과 권장량의 2배량 농도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시험
구의 선정과 처리방법은 1차 실험과 동일하게 하였다.
Ethoprophos 입제는 12.5 m2의 시험구에 각각 75 g, 150 g을
고르게 살포하였고, thiophanate-methyl 수화제는 물 12.5 L
에 약제를 500배, 250배로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Imidacloprid
액상 수화제는 물 12.5 L에 약제를 각각 1,000배, 500배로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4차 실험은 안양골프장 9번홀 페어웨이에서 9월 16일 수
행하였다. 처리는 ethoprophos 입제 배량과 thiophanate-
methyl 수화제 권장량, imadacloprid 액상 수화제 배량, 차
나무 추출물 입상 권장량 및 picoxystrobin 입상수화제 기
준량과 배량을 처리하였다. picoxystrobin 입상수화제는 지

Table 2. List of used agent and their chemical class, active ingredient and recommendation rate in controlled tests of earthworm cast.

Used 
agents

Chemical 
class

Active 
ingredient 

(%)

Recommendation 
rate (fold)

Tea tree extract GR −
No 

information 4.5 kg 10a−1 in vegetable

Tea tree extract SL − “ (500) in vegetable
Byproduct of tea seed extract pellet − “ No information
Ethoprophos GR Organophosphate 5 6 kg 10 a−1 in turfgrass

Thiophanate-methyl WP Carbamate 70 13 g 20 L−1 in turfgrass
Clothianidin GR Neonicotinoid 1.8 3 kg 10 a−1 in lily

Bifenthrin GR Pyrethroid 0.2 6 kg 10 a−1 in turfgrass

Imidacloprid SC Neonicotinoid 8 20 g 20 L−1 in turfgrass
Picoxystrobin WG Strobilurin 25 10 g 20 L−1 in cucumber

GR: granule; SC: suspension concentration; SL: soluble concentration; WG: water dispersible granule; WP: wettabl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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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이에 대한 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새로이 추가
하여 실험하였으며 이외의 처리는 기존 실험에서 효과가
높은 약량을 선택하여 처리하였다. 시험구는 2 m2 크기로
설정하였으며 처리전과 7일과 21일차에 각 시험구에 발생
한 지렁이 분변토의 수를 조사하였다. 한 개의 시험구를
한 반복으로 3반복 수행하였다. 차나무 추출물 입상과
ethoprophos 입제는 처리구별로 12 g처리후 스프링클러를
활용하여 10분간 관수를 시행하였다. Thiophanate-methyl
수화제와 imidacloprid 액상 수화제는 250배로 희석하여 2 L
를 처리하였다. Picoxystrobin은 500배와 250배액으로 각각
2 L를 각 시험구에 살포하였다.

5차 실험은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보라골프장 William
course 1번홀 러프지역에서 11월 3일 수행하였다. 지렁이
분변토 발생이 많은 곳에 1 m2 크기의 실험구를 설정한 다
음 차나무 추출물과 펠렛 형태로 가공한 차나무 종자 추출
부산물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처리는 차나무 추출물 액상
은 500배와 250배로 m2당 2 L를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살
포하였고, 차나무 추출물 입상은 m2당 10 g과 20 g을 시험
구 전면에 고루 살포하였다. 펠렛 형태로 가공한 차나무 종
자 추출 부산물은 m2당 20 g과 40 g을 시험구 전면에 고루
살포하였으며 ethoprophos 입제는 m2당 9 g을 처리하였다.
입상 및 펠렛 제형 처리구는 살포 후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m2당 2 L씩 살포하였다. 처리전과 처리 10, 15, 28일
후 각 처리구의 지렁이 분변토 수를 조사하였는데 3반복
처리하였다. 무처리구는 물만 m2당 2 L씩 살포하였고, 처
리 후 시험구에는 다른 방제제의 사용 없이 사람들의 출입
을 차단시키면서 예고나 인공 강수 없이 방치하였다. 

통계분석

각각의 조사자료는 무처리구의 분변토 증감율과 처리구
의 분변토 증감소율을 구한 뒤 보정 분변토 감소율{[(처리
구 분변토 증감율-무처리구 분변토 증감율)/(100-무처리구
분변토 증감율)]×100}을 구하여 처리 평균간 차이를 SNK
test (P < 0.05)로 분산분석 하였다(PROC ANOVA, SAS 9.3
user’s guide, 2011).

결 과

1차 실험 결과 처리 7일 후에는 thiophanate-methyl 수화
제의 분변토 감소 효과가 가장 높았으며(df=3,8, F =13.83,
P=0.0016) 처리 30일 후에도 thiophanate-methyl 수화제의
효과가 가장 높았으나 ethoprophos와 차나무 추출물 처리
구에서도 95% 이상의 분변토 감소율을 보여 보정감소율은
처리 방제제간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df=3,8, F=0.98,
P=0.4491) (Fig. 1). 

안양골프장에서 수행한 2차 실험에서도 1차 실험과 동일
하게 모든 방제제 처리에서 무처리에 비하여 유의한 분변

Fig. 1. Corrected reduction rate of earthworm cast treated with
pesticide and tea tree extract in 1st hole in Dongrae Benest Golf
Club. The same lowercase and uppercase letter over the bars in
each day after treatment (DAT) indicated no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Student-Newman-Keuls test, P<

0.05). Treatment was conducted on May 7, 2014. G: granule; SL:
soluble concentration; TM WP: thiophanate-methyl wettable
powder.

Fig. 2. Corrected reduction rate of earthworm cast treated with
pesticide and tea tree extract in 14th hole in Anyang Country
Club. The bars in each treatment were standard deviation.
Treatment was conducted on June 17, 2014. B + C: bifenthrin +
clothianidine; G: granule; SL: soluble concentration; TM WP:
thiophanate-methyl wettable powder.

Fig. 3. Corrected reduction rate of earthworm cast treated with
pesticide and tea tree extract in 9th hole in Anyang Country
Club. The same lowercase and uppercase letter over the bars in
each day after treatment (DAT) indic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Student-Newman-Keuls
test, P<0.05). Treatment was conducted on August 5, 2014. R:
recommendation rate; D: double rate; TM: thiophanate-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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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발생 억제 효과를 보였는데(df=5,12, F=7.28, P=0.0024)
방제제 간에는 thiophanate-methyl 수화제 처리구의 분변토
감소 효과가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df=4,10,
F=0.24,=0.9038) (Fig. 2).

약량별에 따른 분변토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안양
골프장에서 여름철에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처리 7일후에는
thiophanate-methyl 수화제 처리가 권장량과 2배량에서 분
변토 감소효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ethoprophos와
imidacloprid 처리구에서는 권장량에 비하여 2배량 처리에

서 분변토 감소 효과가 높았으나 통계적 차이는 보이지 않
았고(df=5,12, F=4.19, P=0.0195), 21일차에도 약량과 방제
제간 분변토 발생 억제율에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f=5,12, F = 2.16, P = 0.127) (Fig. 3). 

Picoxystrobin 처리도 권장량에 비하여 배량 처리시 분변
토 발생 억제 효과가 높았으나 처리 후 7일째에는 다른 처
리에 비하여 분변토 발생 억제 효과가 낮았다(df=5,12,
F = 31.31, P<0.0001) (Fig. 4). 

차나무 추출물 제제의 제형과 펠렛 형태로 가공한 차나
무 종자 추출 부산물의 분변토 억제 효과를 실험한 결과
펠렛형 부산물과 액상형 제형이 입상형 제형에 비하여 처
리 10일(df=6,14, F=2.95, P=0.0499), 15일(df=6,14, F=5.0,
P=0.0062), 30일후(df=6,14, F=7.13, P=0.0012) 모두에서 지
렁이 분변토 발생 억제효과가 높았다(Fig. 5). 

고 찰

실험에 사용한 모든 방제제와 차나무 유래 물질들은 지
렁이 분변토 발생 억제효과를 보였다. 처리시기별에 따
라 분변토 발생 억제율에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thiophanate-methyl 수화제 처리에서 가장 우수한 분변토
억제율을 보였다. Carbaryl이나 benomyl, carbendazim,
thiabendazole과 같은 살균제들도 잔디에서 지렁이 분변토
발생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Kirby and
Baker, 1995) 이들 살균제들은 우리나라에서 잔디에서는 사
용할 수 없는 작물보호제(KCPA, 2015)여서 잔디에서 사용
이 가능하면서도 분변토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thiophanate methyl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잔디의 갈색잎마름병 방제용으로 등록되어 있다(KCPA,
2015). 따라서 갈색잎마름병이 발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저항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thiophanate methyl 사용 시 지렁이 분변토 문제를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ophanate methyl은 사과과원에
처리 시 표면가까이 서식하는 이슬지렁이(Lumbricus terrestris)
의 감소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Stringer and Wright,
1973), Williamson and Hong (2005)은 위스콘신의 한지형
골프장에서 분변토 감소효과가 높음을 보고하였는데 난지
형 잔디인 한국잔디류(Zoysiagrass)에서도 지렁이 분변토 억
제 효과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렁이는 다양한 종류가 서식처에 따라 상이하게 서식하
고 있다. 우리나라 농생태계에서는 밭지렁이(Amynthas
agrestis)와 참지렁이(A. koreanus)가 우점종이었지만(Hong
and Kim., 2007a) 선유도 농생태계조사에서는 변이성지렁
이(A. heteropodus)가 우점종이었고(Hong and Kim, 2009),
전북 부안의 뽕나무 밭에서는 변이성지렁이와 장미줄지렁

Fig. 4. Corrected reduction rate of earthworm cast treated with
pesticide and tea tree extract in 9th hole in Anyang Country
Club. The same lowercase and uppercase letter over the bars in
each day after treatment (DAT) indicat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Student-Newman-Keuls
test, P<0.05). Treatment was conducted on October 16, 2014. R:
recommendation rate; D: double rate; TM: thiophanate-methyl;
G: granule.

Fig. 5. Corrected reduction rate of earthworm cast treated with
different type of tea tree extract and pellet type byproduct of tea
seed extract in 1st hole of William course in Bora Country Club.
The same lowercase letter over the each symbol in each day after
treatment (DAT) indicated no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Student-Newman-Keuls test, P<0.05). Treatment was
conducted at November 3, 2015. Treatment data was 3,
November. L*250 and 500: treated with 250 or 500 fold liquid
formulation of tea tree extract respectively; G10 and 20 kg:
treated with 10 or 20 kg 10 a−1 granule formulation of tea tree
extract respectively; P20 and 40 kg: treated with 20 or 40 kg
10 a−1 pallet formulation of byproduct of tea seed extract
respectively; G: gran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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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porrectodea caliginosa)가 우점종이었으며(Hong, 2014)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변이성지렁이가 10개 조사골프장
들 중 6곳에서 채집되어 우점종이었으나 골프장에 따라 차
이가 있었다(Ha et al., 2010). Redmond et al. (2014)에 의
하면 Kentucky주의 골프장 별에 따라 발생하는 지렁이의
종류와 조성에 차이를 보였다. 실험을 수행한 동래베네스
트골프장은 장미줄지렁이(Apprectodea caliginosa)가 우점종
이고, 안양골프장은 Amynthas carnosus종이 우점종으로 두
골프장의 우점종은 달랐으나(unpublished data) 이 두 골프
장 모두에서 분변토 억제 효과가 나타나 우리나라 골프장
에서 우점하고 있는 Amynthas 속과 Apprectodea 속 지렁이
(Ha et al., 2010)의 분변토 억제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비토착종 지렁이들은 낙엽분해나 토양 변화를 통해 산림
토양의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토양의 지화학적 변화에 영
향을 미쳐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Bohlen
et al., 2004a, 2004b) Redmond et al. (2014)에 의하면 켄터
키주 6개 골프장에서 채집 된 7종의 지렁이들 중 6종이 외
래종으로 이들이 분변토 발생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종이
었다.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채집 된 지렁이들도 비고유종
이 우점하고 있어(Ha et al., 2010; Hong and Kim, 2007b)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지렁이 관리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Tea powder-saponin 제제들은 thiophanate methyl에 비하
여 지렁이 분변토 억제 효과가 다소 낮게 나타나기도 하였
으나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방제효과를 보였다. 차나무 추
출물은 지렁이에 대한 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ee et al., 2010) 미국 켄터키주의 크리핑벤트그라스(Agrostis
stolonifera)로 조성 된 그린에서 차나무 종자 조추출물의 펠
렛 처리를 통해 한 달 이상 Apporectodea속 지렁이에 대한
분변토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Potter et
al., 2011). 본 실험에서는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로
액상과 입상형의 차나무 추출물 제품을 이용하였는데 입
상형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며 펠렛 형태로 가공한 차나
무 종자 추출 부산물이 다른 제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
변토 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펠렛을 이용한
실용적 제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에 재배되고 있는 소엽종 관목성 차나무류인 차나무(Camellia
sinensis) 종자의 정유도 지렁이에 대한 방제효과가 있었는
데(unpublished data) 이들 종자의 활용도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차나무 유래물질은 토양 내 다른 비
표적 생물들인 응애나 톡토기 등 토양동물의 밀도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며(Potter et al., 2010) 차나무 종자박 펠렛
(tea-seed cake pellet) 처리에 의해 죽은 지렁이를 섭취한
Larus delawarensis 갈매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Seamans

et al., 2015) 다른 화학적 방제제에 비하여 생태계에 안전
한 편이다. 따라서 외래종 지렁이에 의해 다발생 되어 골
프장이나 잔디 운동장의 경기력 저하와 관리 균일성을 저
해하는 분변토 발생을 억제 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식물체
유래 물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지렁이 분변토는 골프장이나 경기장에서 경기력 저하와
잔디 관리의 균일성을 떨어트리는 위해요소이다. 본 연구
는 골프장에서 지렁이 분변토 감소를 목적으로 화학적 방
제제(bifenthrin GR+clothianidin GR, ethoprophos GR,
imidacloprid SC, picoxystrobin WG, thiophanate-methyl

WP)와 차나무(Camellia oliefera) 추출물의 효과를 골프장에
서 조사하였다. 모든 처리에서 지렁이 분변토 수가 감소하
였으며 thiophanate-methyl WP의 지렁이 분변토 발생 억
제효과가 가장 높았다. 차나무 추출물 처리도 지렁이 분변
토 발생 효과를 보였는데 펠렛형 차나무 종자추출 부산물
과 차나무 추출물 액상제형이 차나무 추출물 입상제형에
비하여 효과가 높았으며, 차나무 추출물이나 부산물 처리
가 분변토 관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생물적 방제, 지렁이 방제, 차나무 종자 부산물,
thiophanate-m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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