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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으로 외래종의 침입

과 그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Hulme 2009). 해충의 경우, 2011년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https://doi.org/10.11626/KJEB.2020.38.4.616

서     론

20세기 이후 기후변화와 더불어 국가 간 여행객 이동과 

Original article

한국과 중국 채집 담배가루이 지역계통의 B, Q biotype 분포 및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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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national trade is one of the primary ways that non-native species spread 
world wide. Korea and China are geographically close and have a large mutual trade 
volume. To investigate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invasive whitefly (Bemisia tabaci  
Gennadiu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compared the biotype distribution, insecticidal  
response, and the TYLCV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viruliferous rate of local popula-
tions collected in 2019. Based on the mitochondrial DNA COI sequences of B. tabaci, only 
the Q biotype was found in all populations in Korea, whereas the B biotype (14.3%) and  
Q biotype (85.7%) were found in China. In the haplotype composition of the B. tabaci Q  
biotype, only the Q1 group [Q1H1 (79.8%) and Q1H2 (20.2%)] was observed in China, but  
the Q1 group [Q1H1 (1.7%) and Q1H2 (97.5%)] and the Q2 group (only one individual) were  
found in Korea. The Korean populations showed high mortality (more than 80%) from 15 
com mer cial insecticides, but the Chinese populations showed sig nificantly low mortality 
from eight insecticides. No TYLCV infections were observed in the Korean populations 
while the average TYLCV viruliferous rate was 21.4% in the Chinese populations.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opulation structures of B. tabaci in the two coun-
tries are different and may have different immigration histories.

Keywords:   Bemisia tabaci Gennadius, population genetics, insecticidal response, viruli-
ferous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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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해충은 170종이었고 76.6%가 농업에 피해를 주는 종

들로서 (Hong et al. 2012), 현재에도 매년 수입 절화류, 관상

목, 채소류에서 발견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Lee et al. 

2016). 그 가운데 특히 가루이류, 총채벌레, 깍지벌레 등과 

같이 비교적 크기가 작고 잎이나 줄기의 즙액을 흡즙하는 

노린재류가 많고 일부 바이러스를 매개하여 2차적 피해를 

주는 종들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수입되는 신선 채소류는 

2016년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 80% 이상 (잎채소 

83.2%, 줄기채소 85.4%, 뿌리채소 94.2%)을 차지 하고 있어 

(KTSPI 2017), 이들 수입농산물을 통한 담배가루이 등 미

소해충들의 지속적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

된다.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Gennadius)는 세계적으로 중

요한 농업해충이면서 대표적인 침입해충으로 (De Barro et 

al. 2000; Wan et al. 2009)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침입하

여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며 이웃 국가 중국도 2003년 Q 

biotype이 운남성에서 처음 보고되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Teng et al. 2010). 기주범위 (약 600여 종)
가 넓고 직접 흡즙에 의한 피해와 함께 간접적으로 100여 

종 이상의 바이러스를 매개하며 특히 시설재배지의 농작

물에 피해가 크다 (Perring et al. 1993; Lee et al. 2000). 담배

가루이는 24종의 biotype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Perring 2001), 알려진 biotype 중 B biotype과 Q biotype
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담배가루이가 형

태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서로 다른 40여 개 이상의 종복합

군 (species complex)을 이루고 있다고 밝혀졌다 (Lee et al. 

2013; Lee and Lee 2017). 일반적으로 담배가루이 B biotype
에 비하여 Q biotype이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과 바이러

스 감염성이 더 높아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한 전략에도 담

배가루이 biotype 변화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Brwon et al. 1995; Xanen et al. 2002; Luo et al. 2010; Chen et 

al. 2016).
분자생물학적 기술의 발달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다

양한 생물에서 유전형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개체군의 

biotype이나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 응용되고 있는

데, 그중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 중 cytochrome oxidase I 

(mtCOI) 유전자는 곤충의 종내 변이, 계통분류학적 동정

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Dinsdale et al. 2010; Lee et al. 2013; 

Li et al. 2017), 특히 특정 국가 내로 침입 해충이 발생하였

을 경우 이들의 원산지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 mtCOI 유
전자를 활용한 계통 분석하여 외래 해충인 미국선녀벌레

와 갈색날개매미충의 유입원 추적을 확인한 사례가 있다 

(Kwon et al. 2015,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침입한 이래 여전히 시설 및 노지

의 다양한 작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가루이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먼저 국외 (중국) 농산물 수입 등

으로 담배가루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담배가루이 국내 계통과 중국 계통 간의 

mtCOI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하여 biotype 및 haplotype
의 유전적 동질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양 국가의 

담배가루이 계통 간 살충제에 대한 약효반응과 대표적인 

담배가루이 매개 바이러스인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YLCV)의 보독율 수준을 비

교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 곤충의 준비

시험에 사용된 담배가루이의 채집지역과 장소, 기주식물

은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2019년 7월∼8월 국내 및 중

국의 채소 재배 시설 및 노지에서 채집하여 각 지역계통별

로 곤충사육실 (25±2°C, 60±5% RH, 16L : 8D)에서 아크

릴케이지 (25 × 25 × 30 cm3)에 넣고 담배 잎을 먹이로 공급

하여 사육하였다. 유전자 추출을 위한 담배가루이 지역계

통은 채집 당일 플라스틱 튜브 (Ependorf, 1.5 mL)에 넣고 

95% 에탄올에 침적한 후 -20°C 조건에서 보관하였다.

2. 담배가루이 biotype 및 haplotype 분석

1) 게놈 DNA 추출

국내 6개 및 중국 12개 지역계통을 대상으로 계통별로 

20개체를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 분석에 사용하였

다. 전체 DNA는 각 개체를 플라스틱 튜브에 넣고, 10 μL의 

DNA lysis buffer 추가 후 sealed pipet으로 마쇄하여 추출하

였다. 추출물은 65°C 조건에서 15분, 95°C에서 10분간 가

열한 후 50 μL의 멸균수로 정용하였으며, -20°C 조건에서 

보관하였다. 
 

2) PCR 분석

Qu et al. (2020)에 의해 보고된 프라이머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라이머는 2195MF (5′-CTGGTTYTTT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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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TCCRGARGT-3′)와 2830R (5′-CAATCAGCATA 

ATCTGAATATCG-3′)를 사용하였고, PCR 반응용액은 총 

25 μL로서 1 μL의 게놈 DNA 시료, 2.5 μL 10 ×완충용액, 

2 μL dNTPs, 1 μL씩의 각 프라이머, 그리고 0.5 μL의 Taq 

polymerase로 구성되었다. PCR 반응조건은 95°C에서 5분 

변성처리하고 증폭 반응은 94°C에서 1분간 변성, 52°C에

서 1분간 결합, 72°C에서 1분간 사슬연장으로 구성하여 35
회 반복 증폭시켰으며, 끝으로 72°C에서 7분 더 반응시켰

다. 증폭된 PCR 산물은 1.5%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

영동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PCR 산물은 ABI3730 DNA 

analyzer를 이용하여 양방향 염기서열 분석하고 (Qingdao 

Personal Biotechnology, China), CAP3 sequence assembly 

program (http://doua.prabi.fr/software/cap3)으로 어셈블

리를 수행하였으며 MEGA7의 ClustalW 법으로 게놈의 유

실이나 차입, 가짜 게놈 등 체크하여 염기서열을 정렬하

였으며, De Barro and Ahmed (2011)의 방법을 이용하여 

haploptype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개의 염기서열 중 하나 이

상의 돌연변이가 관찰되면 다른 haplotype로 인정하였다. 
담배가루이 계통의 haplotype 구성은 pyrogenetic analysis 

(MEGA7, Kimiura-2, Maximum likelihood)로 확인하였다. 

3. 살충제 약제반응 검정 

담배가루이 살충제 약제반응은 국내 6개 지역계통과 

중국 산동성 청도시 1계통에 대하여 국내에서 시판 중인 

살충제 15종 (Table 3)을 사용하여 엽침지법 (leaf dipping 

method)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그리고 살충활성을 비교

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년간 살충제 노출 없

이 계대사육한 실험실계통을 대조구로 활용하였다. 시험 

방법은 직경 3.5 cm의 오이 잎 디스크 절편을 만든 후 살충

제를 증류수로 희석한 희석액에 30초간 침지한 후, 후드 안

에서 30분간 음건하였다. 침지한 오이 잎이 음건되는 동안 

가열 교반기를 이용하여 0.8%의 agar 배지를 만들고 망사

가 처리된 뚜껑의 페트리디쉬 (Φ5 × 1.5 cm2, SPL #310050)
에 Micro pipette을 이용하여 약 4 mL씩 분주하였다. Agar
가 굳은 후, 음건한 오이 잎의 뒷면이 위로 향하게 올려

놓은 후, 페트리디쉬당 성충을 20마리씩 접종 후 항온기 

(25±2°C, 60±5% RH, 16L : 8D)에서 72시간 후 사충수를 

조사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실시하였고, 성충의 사

망 유무는 실체현미경 (Olympus SZX12, Japan)을 이용하

여 시험 곤충을 곤충핀으로 건드려 움직임이 없는 개체는 

죽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살충활성은 무처리의 자연사망률

을 제한 값인 보정사충률 (%)을 사용하였다 (Abbott 1925). 
살충제의 지역계통 간의 살충률의 비교는 SPSS 13.0 (IBM, 

USA)를 이용하여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분석하였다. 

4.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 (TYLCV) 보독율 

조사 

국내 6개 지역계통과 중국 4개 지역계통 (요녕성의 단동

시, 대련시, 산동성의 연태시, 수광시, 청도시, 절강성의 항

주시, 광동성의 심천시)에서의 Virus PCR 검정법을 이용하

여 조사하였다. 담배가루이 게놈 DNA 분리는 Viral Gene-

spinTM kit (Intron Biotechnology Inc. Korea)를 이용하여 사

용자 매뉴얼에 따라 분리하였으며, Ghanmim et al. (2007)
이 보고한 프라이머 TYLCV-61 (5′-ATACTTGGACAC 

CTAATGGC-3′)과 TYLCV-473 (5′-AGTCACGGGCCC 

TTACAA-3′)를 이용하였다. PCR 조건은 95°C 3분 가열 처

리를 실시한 다음 94°C 30초 (변성), 58°C 1분 (결합), 72°C 

1분씩 (사슬연장) 30회 증폭 반응시켰으며, 마지막으로 

72°C 5분간 처리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PCR 반응을 확

인하기 위해 1% agarose gel로 전기영동 후 자외선 조사기 

(UV transilluminator)를 이용하여 PCR 산물을 확인하여 

Table 1. Collection site and date of Korean Bemisia tabaci populations

Collection site Collection date Host plant Coordinates

Anseung Aug. 02. 2019 Cucumber 37°04′44.75″N 127°19′79.74″E
Cheonan Aug. 01. 2019 Water melon 36°76′86.25″N 127°31′01.95″E
Gunsan Jul. 12. 2019 Paprika 35°92′49.95″N 126°82′03.62″E
Gangjin Jul. 24. 2019 Cucumber 34°67′57.43″N 126°71′89.86″E
Seungju Jul. 16. 2019 Korean melon 35°93′00.88″N 128°26′72.91″E
Busan Jul. 16. 2019 Cucumber 35°20′15.10″N 128°93′19.8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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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에서 420 bp 띠를 형성 여부에 따라 TYLCV 보독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조구로는 중국 천진시 농과원에서 

분양받은 TYLCV를 함유한 담배가루이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담배가루이 biotype 및 haplotype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담배가루이 6개 지역계통 118개체

의 biotype을 분석한 결과 모두 Q biotype (100%)만 발견되

었다. 담배가루이 biotype의 분포 및 확산을 보면, B biotype
은 중동지역에서 기원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

로 확산되었으며, Q biotype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기원하여 최근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De 

Barro et al. 2011). 국내에서는 1998년 충북 진천군 장미재

배지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모두 B biotype이었다 (Lee et 

al. 2000). 그 이후 Q biotype의 유입으로 두 biotype이 같이 

관찰되었으며, 점차 Q biotype의 발견이 우세하였는데 (Lee 

et al. 2012; Kim and Kim 2014), 현재는 거의 모든 지역에

서 Q biotype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

사에서 중국 8개성 237개체에서 Q biotype (85.7%)이 B 

biotype (14.3%)에 분포 비율이 높아 중국도 Q biotype으로 

대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2003
년 Q biotype이 운남성에서 처음 보고되기 전까지 중국 22
개성에 B biotype이 우점하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

었으나, 이후 Q biotype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였다 

(Teng et al. 2010). 수년간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Q biotype
이 B biotype에 비하여 극한 온도에 대한 내성, 살충제에 대

한 저항성에 더 강하며, 일부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

현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

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제 포장에서 Q biotype이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B biotype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Horowitz et al. 2005; Mahadav et al. 2009; Lee et al. 2012; Pan 

et al. 2015). 
한편 Chu et al. (2012)과 Li et al. (2017)에 의하면 담배

가루이 Q biotype은 5가지 haplotype 그룹으로 세분되고, 

Q1그룹은 또 다시 5개의 그룹 (Q1H1∼Q1H5)으로 세분

될 수 있다. Q1 그룹은 모로코, 스페인과 같은 지중해 서부

에 주로 분포하고 Q2 그룹은 이스라엘과 같은 지중해 동부

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 때문에 담배가루이 계통 haplotype
의 조성을 살피는 것은 침입 기원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Q1과 Q2가 동시에 발견된 반면 중국의 경우는 Q1만 발

견되어 두 국가의 유입원과 패턴에 차이가 있었다 (Chu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중국 계통과 한국 계통에서의 담

배가루이 haplotype 구성이 크게 달랐다. 중국 계통은 모두 

Q1만 관찰되었고, Q1H1 (79.8%), Q1H2 (20.2%)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한국 계통은 Q1이 우세하였지만 Q2 (안성계

통)도 관찰되었고, Q1 그룹도 Q1H1 (1.7%), Q1H2 (97.5%)
로 중국과 달리 Q1H2 계통이 우세하였다 (Table 4). 한국의 

Table 2. Collection site and date of Chinese Bemisia tabaci populations

Collection site Collection date Host plant Coordinates

JiLin YanJi Aug. 23. 2019 Hibicus 42°54′55″N 129°28′50″E
     TongHua Aug. 19. 2019 Eggplant 42°38′20″N 125°50′25″E

Liaoning DanDong Aug. 17. 2019 Eggplant 39°54′50″N 124°08′50″E
DaLian Aug. 15. 2019 Eggplant 38°59′52″N 121°24′54″E

ShanDong YenTai Sep. 05. 2019 Eggplant 37°25′30″N 121°22′30″E
ShouGuang Sep. 05. 2019 Eggplant 36°50′00″N 118°50′00″E
QingDao Sep. 05. 2019 Eggplant 36°19′60″N 120°23′30″E

JangSu      LianYunGang Aug. 06. 2019 Eggplant 34°35′00″N 119°11′30″E

ZheJiang WenZhou Aug. 02. 2019 Eggplant 27°52′30″N 120°00′30″E
       HangZhou Aug. 03. 2019 Cucumber 30°27′00″N 120°27′30″E

FuJian ZhangZhou Jul. 30. 2019 Eggplant 24°32′35″N 117°42′10″E
GuangDong ShenZhen Jul. 28. 2019 Eggplant 22°39′40″N 114°17′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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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최소 2번의 유입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한국 담배가루이는 중국 계통과 유전적 조성에서 차이

를 보여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구에 활용된 지역계통과 그 개체수가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전 조

성에 차이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수를 늘려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담배가루이의 살충제에 대한 약제반응

담배가루이는 발육기간이 짧고 연간 발생 횟수가 많아 

포장에서 살충제 도태에 의한 저항성 발달 가능성이 높다 

(Devine and Denholm 1998). 실제로 유기인계, 카바메이트

계, 피레스로이계,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디아마이드계 등 

다양한 계열에서 살충제 저항성이 보고되어 왔으며 (Horo-

witz et al. 2005; Ahmad et al. 2010; Wang et al. 2018) 지금까

지 65개 약제성분 (AI)에 대해 약 660개 이상의 저항성 보

고 사례가 있다 (Mota-Sanchez and Wise 2020). 국내에서는 

담배가루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우수 방제약

제를 선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Kim 

et al. 2000; Ha et al. 2003; Lee et al. 2012) 약제저항성발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Lee et al. (2010)은 국내 9개 지역계

통에 대하여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

티아니딘의 약제저항성이 높게 발달했다고 보고한 바 있

다. 국내 담배가루이는 B biotype 유입 이후 Q biotype로 충

분히 대체되고 있어 저항성의 발달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담배가루이에 대하여 현재 사용되

고 있는 15약제들의 실내 검정 결과, 대부분의 지역계통에

서 충분한 살충력 (mortality≥80%)을 보여 저항성으로 인

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5). 다만 안

성계통은 Spinetoram SC (살충률, 82.7%), pyrifluquinazon 

WG (71.6%), pyridaben WP (72.2%), 강진계통은 pyriflu-

quinazon WG (64.8%), 성주계통은 spinetorma SC (60.6%), 

pyriproxifen EC (69.0%)과 pyrifluquinazon WG (72.3%)에

서 기타 지역계통들이나 실험실계통 (저항성이 낮음)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살충력이 낮아 저항성이 발달했을 가

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충력이 낮

았던 테트로닉산 계열인 spromesifen SC과 spirotetramet 

SC은 실험실계통에서도 살충력이 각각 45.8%, 23.9%로 

낮게 나타나 저항성보다는 담배가루이 성충에 방제력

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piromecifen이 담배가루

이 성충에는 약한 활성을 보이고 약충에 훨씬 높은 활성

을 보인다는 Liu (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같이 

조사한 중국 산동성 지모시 계통은 국내 계통들과 달리, 

etofenprox EC (30.9%), acetamirpid WP (31.1%), imidacloprid 

SC (60.6%), thiamethoxam WG (64.5%), pyriproxifen EC 

(37.3%), pyridaben WG (36.2%), cyantraniliprole SL (73.8%)
의 활성이 낮았으며 저항성이 한국보다는 높게 발달되고 

Table 3. Insecticides and their recommended concentration

Chemical 
groups

Insecticides 
Recommended 
concentration 

(mg L-1)

Pyrethroids Etofenprox 
20% ECa 200

Neonicotinoids Acetamiprid 
8% WPb 40

Dinotefuran 
10% WP 100

Imidacloprid 
8% SCc 40

Thiamethoxam 
10% WGd 50

Butenoides Flupyradifurone 
17.09% SLe 85.5

Spinosyns Spinetoram 
5% SC

25

Antibiotics Emamectin benzoate 
2.15% EC

21.5

Insect growth 
regualtior

Pyriproxifen 
10% EC

50

Pyridine 
azomethines

Pyrifluquinazon 
10% WG

50

Pyridazinone Pyridaben 
20% WP

200

Tetronic acids Spiromesifen 
20% SC

100

Spirotetramet 
22% SC 110

Diamides Cyclaniliprole 
4.5% SLc 22.5

Cyantraniliprole 
5% EC 25

aEC: Emulsifiable concentrate; b WP: Wettable powder; cSC: Suspension 
concentrate; d WG: Water dispensible granule; eSL: Soluble concen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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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담배가루이의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TYLCV) 

보독율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에 의해 영속전

염하는 토마토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병으로 2008년 경남 통

영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육묘장을 통하여 2019년도에만 

전국 22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Choi et al. 2010). 본 연구

에서는 한국과 중국 조사지역에서 담배가루이의 TYLCV 
보독율을 조사하였다. 국내 담배가루이의 TYLCV 보독은 

모든 조사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의 경우 보독율이 

0∼60% (평균 21.4%)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Table 6). TYLCV는 다양한 기주식물에서 증식하지만 주

로 토마토, 담배 등 가지과 작물에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데 (Kil et al. 2014), 국내 채집한 담배가루이의 

기주가 가지과가 아닌 시설지 내 오이, 수박, 참외 등과 같은 

박과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보독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2009년 국내 바이러스병 발생

현황을 보면 TYLCV는 모두 토마토에서 검출되었다 (Choi 

et al. 2010). 반면 중국의 경우는 채집 기주가 오이였던 항주

시 (보독율 0%)를 제외하면 모두 노지재배 가지였기에 상

대적으로 TYLCV의 감염율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담배가루이 유전자형 구성 (biotype 및 

haplotype)과 살충제 약제반응, TYLCV 보독율을 한국 계통

과 중국 계통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제시된 결과만을 

두고 판단한다면 한국 담배가루이는 중국 계통과 연관성이 

크지 않아 양국이 별도로 유입되어 확산되었으며, 중국 계

통이 국내에 유입되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

다. 그러나 다양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된다면 지금과는 다

른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다. 오늘날 세계는 물적 인적교류

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외래 생물의 침입 가능성은 지속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외래 생물체 유입에 대한 대응전략

의 하나로 유입원에서 발생상황 및 관리방안 등 정보수집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입가능성이 높은 해충에 

대한 유입 전·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의 한 사례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able 4. Biotype and haplotype of Bemisia tabaci populations collected from Korea and China 

Nation Local population Number of sequence Number of Q
Q haplotype

Number of B
Q1H1 Q1H2 Others

Korea AnSeung 20 20 0 19 1 0
CheonAn 20 20 1 19 0 0
GunSan 20 20 0 20 0 0
GangJin 20 20 0 20 0 0
SeungJu 20 20 0 20 0 0
BuSan 18 18 1 17 0 0
Sub total 118 118 2 115 1 0

China YanJi 20 0 0 0 0 20
TongHua 19 19 13 6 0 0
DanDong 20 20 16 4 0 0
DaLian 20 20 8 12 0 0
YenTai 19 19 16 3 0 0
ShouGuang 20 20 18 2 0 0
QingDao 19 19 19 0 0 0
LianYunGang 20 20 10 10 0 0
WenZhou 20 20 17 3 0 0
HangZhou 20 20 20 0 0 0
ZhangZhou 20 17 17 0 0 3
ShenZhen 20 9 8 1 0 11
Sub total 237 203 162 41 0 34

Total 355 321 164 156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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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Bemisia tabaci populations

적     요

세계적인 침입해충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Genna-

dius)의 한국 계통과 중국 계통의 유연관계를 알아보기 위

하여 2019년에 채집한 두 계통들의 biotype 분포, 살충제 

반응, 바이러스 보독율을 조사하고 차이를 분석하였다. 미

토콘드리아 COI 유전자 서열을 이용하여 집단 분석한 결

과 국내는 모든 지역계통에서 Q biotype만 발견되었으며, 
중국은 B biotype (14.3%)과 Q biotype (85.7%)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담배가루이 Q biotype의 haplotpye 구성도 중

국은 모두 Q1 그룹만 관찰되었고 Q1H1 (79.8%), Q1H2 

(20.2%)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은 Q1이 우세한 가운

데 Q2도 관찰되었으며 Q1 그룹의 구성도 Q1H1 (1.7%), 

Q1H2 (97.5%)로 중국과는 크게 달랐다. 15종 살충제에 대

한 약제반응은 국내 계통은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약제에서 충분한 살충력 (mortality≥80%)을 보여주었으

나 중국 계통은 40% 이하의 살충력을 보인 약제들이 다수 

있었으며 한국보다는 높은 저항성을 갖고 있었다. 토마토

황화잎말림바이러스 (TYLCV)의 보독율은 국내 계통에서

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경우 0∼60% (평균 21.4%)
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한국와 중국의 담배가루이 계통 간

에는 유전적 조성과 살충제 반응, 바이러스 보독율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양국의 담배가루이가 서로 다

른 유입 패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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