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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고추에 발생하는 꽃노랑총채벌레 방제를 위한 

목단피 추출물의 살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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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ddition to causing direct feeding damage to a variety of greenhouse cro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also inflicts indirect

harm by facilitating the transmission of the tomato spotted wilt virus. Historically, the prevention of F. occidentalis infestations has relied

heavily on pesticide use. However, this approach has led to significant side effects in agricultural ecosystem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est resistance and challenges in effective prevention. In response to these issues, research has been directed towards identifying 

alternative substances that circumvent the tolerance developed against chemical pesticides. Extracts from sixty-seven medicinal plants

were prepared by soaking them in water for 24 hours at room temperature. These extracts were then applied to adult F. occidentali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moutan extract treatment. This treatment demonstrated a 100% insecticidal effect on the first day. The moutan 

extract, specifically, was prepared using 50% ethanol, after which the ethanol and water were removed via a rotary evaporator. The 

resultant product was then lyophilized into a powder and used after being diluted with water. In indoor experiments, a 40% diluted 

solution was sprayed onto F. occidentalis, exhibiting a 100% insecticidal effect 24 hours post-treatment. Furthermore, a pot test indicated

a 78% insecticidal effect on the first day of application. Ongoing research includes the analysis of active substances that demonstrate 

exceptional insecticidal properties and the conduct of on-site validation tests. The appl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extract is 

anticipated to be effective in the prevention of F. occidentalis inf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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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총채벌레는 우리나라에 60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시설작물에서 직접적인 섭식 피해 이외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를 매

개하는 간접적인 피해도 유발한다. 그동안 총채벌레 방제는 살충제에 의존해 왔는데, 이는 농업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해충의 저항성을 

유발시켜 더욱 방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내성 회피를 위한 물질을 탐색하였다. 실내검정으로 약용작물 

67종의 추출물을 꽃노랑총채벌레 성충에 처리하여 가장 효과가 우수한 목단피를 선발하였다. 목단피 추출물을 처리 후 1일차에 100%의 살충효

과를 보였다. 또한, 목화진딧물은 3일차 83%, 복숭아혹진딧물 3일차 97%, 점박이응애 1일차 100%의 살충효과를 보였다. 고추 포트 검정에서 

꽃노랑총채벌레 방제가는 1일차 77.6%, 2일차 40%의 효과가 나타났다. 현재 추가적으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물질을 탐색하고 있으며, 총

채벌레 방제에 본 추출물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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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jungpark@gnu.ac.kr

Received November 22 2023; Revised November 27 2023

Accepted November 28 2023

355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56   Korean J. Appl. Entomol. 62(4) 355~363 (2023)

고추는(Capsiucm annuum L.)는 남미가 원산지인 가지과

(Solanaceae) 작물로 가장 넓은 재배면적(31,146 ha)과 생산액

을 차지 할 정도로 중요한 작물이다(Seo et al., 2018). 이러한 고

추의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병· 해충이며, 

해충의 경우 총채벌레에 의한 피해가 크다(Cho et al., 2005). 특

히, 고추에서 총채벌레가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이러스

(TSWV: Tomato Spotted Wilt Virus)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고

추에 발생하는 식물병은 39종이 보고되어 있으며(KCPA, 2020), 

이중 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율이 가장 높다(Seo et al., 2011). 바

이러스는 주로 진딧물과 총채벌레에 의해 매개되므로 이들 해

충을 방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제로 여겨지고 있다(Lee 

et al., 2004). 총채벌레는 성충과 약충이 고추에 은백색의 섭식

흔과 산란흔을 남겨 피해 부위가 백색으로 변색되어 상품가치

를 저하시킨다(Moon et al., 2006; Seo et al., 2018). 이들은 한 

세대가 증식하는 기간이 짧고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해 발생밀

도가 낮더라도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나 총채벌레는 크

기가 작아 낮은 밀도에서는 발견이 어려워 방제시기를 놓쳐 피

해가 증가하고 있다(Chung, 2001; Lee et al., 2003, 2004, 2015; 

Cho et al., 2005; Kwon et al., 2017).

우리나라의 경우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를 방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으나 화학적 방

제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살충제에 의존한 방제는 농업환

경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해충에 저항성을 유발시켜 방제

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천적에는 독성이 낮고 

해충에는 광범위한 살충효과를 보이며, 생태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식물유래 해충방제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Prakash and Rao, 1997; Koul and Wahab, 2004). 

또한, 식물유래 물질을 이용한 방제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요소

를 줄이고 고품질, 고소득 작물 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 

농자재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다(Chun et al., 1999; Lee et al., 

2000; Kim, 2005; Ha et al., 2010).

식물유래 물질은 약제저항성 발달의 가능성이 적고, 인축 및 

생태계에 부작용이 적으며 화학농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

전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해충 방제효과가 있는 물질

들은 주로 기피 및 섭식 저해 작용, 성장 및 발육 저해 작용, 불임

작용, 신경마비 작용 등이 있다. 그리고 생장억제제로서 사용되

고 있고, terpenoid계, alkaloid계, flavonoid계, saponin계, phenol

계 등의 물질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Huff, 1980; Schmutterer, 

1988; Koul, 2005). 이러한 식물유래 물질을 이용한 해충방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고, eugenol이나 azadira-

chtin, nicotine, pyrethrin, rotenone 등의 식물유래 물질들은 상

업화되어 해충방제제로 이용되고 있다(Prakash and Rao, 1997; 

Copping and Duke, 2007). 

목단피는 중요한 한약재 중 하나로 모란의 뿌리껍질을 말한

다. 모란(Paeonia moutan Sims.,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은 모란과(Paeon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이다. 주로 

한방에서는 소염, 해열, 진통 및 항균 등의 효능이 있어 널리 사

용되고 있다(Bae, 2000). 목단피의 주요 성분으로는 Paeonol, 

paeonoside 등의 페놀류, Oxypaeoniflorin, Paeoniflorin 등의 

monoterpene 배당체, tetragalloyglucose 등의 탄닌류를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i, 1988). 목단피의 경우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목단피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항균

제 및 천연 항산화제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주로 개발되어있

다. 해충 방제에는 목단피의 생리활성 물질을 대상으로 바구미

류, 벼멸구, 배추좀나방 등(Kim et al., 2001; Kim, 2005)에 대

한 살충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져 있으나, 미소해충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살충제가 가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화학농약 대체물질을 선발하기 위하여 살충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용작물을 이용하여 꽃노랑총채벌레의 

내성 회피를 위한 친환경방제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대상해충

실내 및 포트 검정에 사용한 꽃노랑총채벌레는 국립원예특

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해충관리사육실에서 강낭콩 종자로 

누대 사육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내 사육조건은 온도 25~ 

27°C, 상대습도 65~70%, 14시간 광주기로 하였다. 곤충의 누

대 사육을 위해 총채벌레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스테인레스 망이 

있는 패트리디쉬(SPL, 310102, 100*40 mm)에 발아 시킨 강낭

콩 떡잎을 반으로 가른 뒤 배유 부분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여 

꽃노랑총채벌레를 매일 새로운 콩으로 옮겨 먹이로 제공하였

다. 생육단계별로 알, 번데기, 약충, 성충으로 구분하여 사육하

였고 실험에는 암컷 성충을 사용하였다.

식물추출물 추출 및 선발

시험에 사용한 약용작물은 총 62종으로 한국생약협회에서 

구매하여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고 사용 후에

는 입구를 밀봉하였다. 종류는 Table 1과 같다. 총채벌레 방제 

효과 우수 추출물 선발을 위해 1차 증류수 1리터에 각각의 약용

작물 100 g을 넣고 24시간 상온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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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secticidal activity of 67 medicinal plant extracts on adults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Korean name Scientific name
Survival rate (%)

24 h 48 h 72 h

갈근 Pueraia lobata 97 90 80

감국 Dendranthema indicum 97 90 83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97 80 37

강황 Curcuma longe 97 90 83

결명자 Senna tora 93 83 67

고본 Angelica tenuissima 100 87 23

고삼 Sophora flavescens 100 80 60

곽향 Teucrium japonicum 100 93 63

구기자 Lycium chinense 90 87 87

금은화 Lonicera japonica 100 87 87

길경 Platycodon grandiflorum 87 83 63

단삼 Salvia miltiorrhiza 93 77 67

당귀 Angelica gigas 100 87 70

대계근 Cirsium japonicum 93 83 77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90 80 80

독활 Aralia continentalis 90 80 60

두충 Eucommia ulmoides 100 90 83

맥문동 Liriope muscari 100 90 80

모과 Pseudocydonia sinensis 100 90 90

목단 Paeonia suffruticosa 0 0 0

박하 Mentha canadansis 100 90 87

방풍 Ledebouriella seseloides 97 87 87

백지 Angelicae Dahuricae 97 93 90

백출 Atractylode mecrocephala 87 83 53

백하수오 Cynanchum wifordii 100 83 77

복분자 Rubus coreanus 83 83 67

산사 Crataegus pinnatifida 100 97 90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100 87 77

산약 Dioscorea polustachya 83 77 50

삼백초 Saururus chinensis 97 77 73

석창포 Acorus gramineus 63 10 7

속단 Phlomis umbrosa 97 80 57

시호 Bupleurum falcatum 93 83 73

쑥 Artemisia princeps 90 83 67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100 50 37

연육 Nelumbo nucifera 93 77 57

오가피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 97 83 0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100 97 83

우슬 Achyranthes bidentata Blume 97 90 87

울금 Curcuma longa 100 70 47

율무 Coix lacryma-jobi var 80 6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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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Filter paper (ADVANTEC, 185 mm)를 이용하여 걸러 준 

후 유리병(Duran, DU2181054, 1,000 ml)에 담아 4°C에 보관하

였다. 실험은 사육하고 있는 꽃노랑총채벌레의 번데기에서 갓 

우화한 성충을 스테인레스 망이 있는 패트리디쉬(SPL, 310050, 

60*15 mm)에 Filter paper (ADVANTEC, 90 mm)를 깔고 10마

리씩 넣었다. 식물추출물을 마이크로피펫을 이용하여 700 µl를 

꽃노랑총채벌레 암컷에 처리한 뒤 1일, 2일, 3일 후의 생충율을 

조사하였고. 실험은 10마리를 1반복으로 3반복 진행하였다.

 

목단피의 농축 및 동결·건조

선발한 목단피는 당 성분 제거와 유효성분 추출을 위해 에탄

올 30%, 50%, 70%, 100%의 농도에서 다른 약용작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였다(Fig. 1. A, B, C). 용매로 사용된 에탄올은 

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30°C, 180 ppm, 4 torr 조건에서 2~3일 

동안 제거한 뒤 농축하였고, -80°C, 0 torr, 3~4일 동안 동결건

조기를 통해 분말화하였다(Fig. 1. D). 

목단피의 꽃노랑총채벌레 살충활성 실내검정

목단피의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살충 검정도 약용작물 67

종 중 우수 추출물 선발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에탄올 

농도에 따라 추출·농축·건조 과정을 거쳐 분말화한 목단피 추

출물을 100,000 ppm, 50,000 ppm, 40,000 ppm, 30,000 ppm, 

Table 1. Continued

Korean name Scientific name
Survival rate (%)

24 h 48 h 72 h

음양각 Epimedium koreanum 93 83 73

익모초 Leonurus japonicus 97 97 87

인진쑥 Aryemisia campestris 97 97 67

자소엽 Perilla frutescens 100 90 57

작약 Paeonia lactiflora 97 87 67

잔대 Adenophora triphylla var 97 87 73

적하수오 Polygonum multifiorum Thunb 97 83 67

전호 Apiaceae 80 80 73

조릿대 Sasa borealis 93 83 30

지구자 Hovenia dulcis Thunb 90 87 77

지초 Lithospermum erythrorhizon 93 93 83

천궁 Cnidium officinale 100 90 87

천마 Gastrodia elata 93 87 60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nsis 100 93 90

천화분 Trichosanths kirilowii 100 93 50

초석잠 Stachys sieboldii 100 100 93

치자 Gardenia jasminoides 100 97 90

택사 Alisma canaliculatum 83 77 70

토사자 Cuscuta japonica Choisy 97 87 27

향부자 Cyperus rotundus 100 90 70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 97 97 93

형개 Schizonerpeta tenuifolia 90 90 80

황금 Sutellaria baicalensis 97 87 83

황기 Astragalus membranaceus 90 83 63

황정 Polygonatum sibirium Redoute 90 80 67

후박 Machilus thunbergii 93 77 43

무처리 - 90 8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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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ppm, 10,000 ppm, 5,000 ppm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실

험은 3반복으로 실시하였으며 생충수를 조사하였다.

목단피의 꽃노랑총채벌레 살충활성 포트 검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유리 온실에서 플라스

틱 화분(∅15×15 cm)에 담긴 고추(품종 : 칼라짱) 유묘(15~20 

cm)를 각 3개씩 곤충사육용 아크릴케이지(80×50×50 cm)에 넣

고 총채벌레를 300마리씩 방사하였다. 아크릴케이지 내 바닥

에는 흰색 A4용지를 깔아 죽어서 바닥에 떨어진 총채벌레의 식

별이 쉽도록 하였다. 목단피 추출물은 50% 에탄올에 녹여 분말

화한 목단피를 40,000 ppm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추

출물의 처리는 300 ml 분무기에 담아 식물체 잎의 표면과 뒷면

이 흠뻑 젖을 수 있도록 20회씩 살포하고 처리 후 1일째 살아있

는 생충수를 조사하였다.

목단피추출물을 이용한 포장 검정

목단피추출물을 이용한 꽃노랑총채벌레의 방제 효과를 조

사하기 위해 정식 전 20일 동안 토양소독을 하고,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시설하우스(길이 40 m× 폭 70 m)에 30일 된 고추(품종: 

칼라탄)의 유묘를 재식거리 50 cm간격으로 400주를 정식 

(2023년 5월 12일) 한 후 8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시설 외부에서의 진딧물의 유입으로 6월 하순(6월 22일)

에 진딧물 약제(상표명: 세티스, 팜한농)를 1회 살포하고 탄저

병(상표명:델란, 경농) 발생으로 살균제를 2회 살포하였다. 목

단피추출물은 발생밀도의 차이가 없어지는 시점에(7월 1일) 

살포하였다. 조사는 고추 작물의 끝으로부터 30 cm 지점에 황

색평판끈끈이트랩(15 × 25 cm, Greenagrotech, Korea) 3장을 

하우스 좌측, 중간, 우측에 설치하여 2주간격으로 교체하였다. 

수거한 황색평판트랩은 실체현미경(SteREO Discovery, V8,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총채벌레의 밀도를 조사하

였다. 

Fig. 1. Design of experimental processes, A: Plant extracts, B: Filtering of plant extracts C: After Filtering of plant extracts D: material to be 
tested, E: Organic materials dilution F: Treatment.

Fig. 2. Effect of plant extracts on control efficacy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at 24 hours after Paeonia suffraticosa extracts treat-
ment on pe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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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식물추출물 유래 친환경자재 선발 및 살충효과

약용작물 67종을 24시간 상온에서 추출하여 꽃노랑총채벌

레 암컷 성충에 처리한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약용작물의 종류

와 처리 시간에 따라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살충효과는 다양

하게 나타났다. 살충효과 우수 약용작물 선발을 위해 물 1리터

에 한약재 100g을 넣은 추출물(×10)을 처리 후 72시간째 살충효

과가 60% 이하인 약용작물은 갈근, 감국, 강황 등 60종류 였다. 

살충효과가 61~80%는 감초, 고본, 어성초, 토사자 등 4종류, 

81~100%인 약용작물은 목단피, 석창포, 오가피 3종류였다. 석

창포는 처리 24시간 후 37%, 48시간 후 90%, 72시간 후 93%로 

처리 48시간 후에 높은 살충력을 보였다. 반면, 오가피는 24시간 

후 3%, 48시간 후 17%, 72시간 후 100%로 처리 48시간 후에도 

낮은 살충력을 보였으나 72시간 후 높은 살충효과를 보였다. 이

는 석창포와 오가피의 구성성분과 함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목단피는 24시간 처리 후 100%의 높은 

살충효과를 보였다(처리 0.5시간 후 100%의 살충효과를 보임

(unpublished data). 추가로 목단피 추출물을 점박이응애에 처

리한 경우 24시간에 100%, 복숭아혹진딧물은 24시간 41%, 48

시간 75%, 72시간 97%, 목화진딧물은 24시간 6.7%, 48시간 

37%, 72시간 83%의 살충효과를 보였다(unpublished data). 이 

결과를 토대로 처리 후 단시간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목단피추

출물을 실험재료로 선발하였다. 목단피를 물에서 추출하여 살

포하는 경우 목단피에서 유래된 당 성분이 식물체에 남아있었

다. 유기용매인 에탄올을 이용하여 당 성분을 제거하고 목단피

로부터의 보다 많은 유효성분을 확보하고자 목단피를 에탄올 

30%, 50%, 70%, 100%의 농도에서 추출하여 꽃노랑총채벌레

에 처리하여 생충율을 조사하였다(Table 2). 그 결과 30% 에탄

올을 처리 후 24시간 0%, 50% 에탄올은 처리 후 0.5시간째, 

70% 에탄올은 처리 후 1시간, 100% 에탄올은 처리 후 24시간째 

생충율이 0%의 효과를 보였다. 모든 조건에서 효과가 있으나 특

히 그중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30% 에탄올 추출물과 

단시간(처리 후 0.5시간)에 꽃노랑총채벌레의 살충에 즉효성을 

보이는 50% 에탄올을 선발하였다. 에탄올에서 추출한 목단피

의 경우 꽃노랑총채벌레 처리 시 에탄올 자체에 의한 효과가 있

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회전증발농축기를 이용하

여 에탄올을 제거하였다. 이후 동결건조 한 뒤 분말화하여 물에 

40,000 ppm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였다(Fig. 1. E, F). 30% 에

탄올에 추출한 목단피는 처리 후 24시간째 0%, 50% 에탄올은 

처리 후 1시간째 생충율이 0%의 효과를 보였다(Table 3). 경제

적 측면에서 본다면 30% 에탄올에서 추출한 목단피 추출물이 

좋으나 50% 에탄올에서 살충효과가 속효성을 보이므로 미소해

충과 같이 단시간에 모든 생활사가 이루어지는 해충을 중점적

으로 방제하기위함을 감안한다면 50% 에탄올 추출물이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하여 선발하였다. 

목단피의 꽃노랑총채벌레 살충활성 포트 검정

선발한 50% 에탄올에서 추출한 40,000 ppm의 농도의 목단

피추출물을 고추가 심겨진 포트에 살포하여 생충수를 조사하

Table 2. Insecticidal activity of Paeonia suffraticosa against Fran-

kliniella occidentalis (contained ethanol)

Treatment
Survival rate (mean±SE, %)

0.5 h 1 h 5 h 24 h

Control (water) 100.0±0.0 100.0±0.0 100.0±0.0 100.0±0.0

30% Ethanol  93.3±2.4   60.0±4.6   33.3±3.4     0.0±0.0

50% Ethanol   0.0±0.0 - - -

70% Ethanol 46.6±3.4     0.0±0.0 - -

100% Ethanol 46.6±4.6   26.6±3.9    3.3±2.4     0.0±0.0

Table 3. Insecticidal activity of Paeonia suffraticosa against Fran-

kliniella occidentalis (Powdered after evaporation of ethanol)

Treatment
Survival rate (mean±SE, %)

0.5 h 1 h 5 h 24 h

Contro l(water) 100.0±0.0 100.0±0.0 100.0±0.0 96.7±2.4

30% Ethanol 100.0±0.0   86.7±3.9   40.0±4.5   0.0±0.0

50% Ethanol 100.0±0.0     0.0±0.0 - -

Table 4. Effect of plant extracts on control efficacy of Frankliniella occidentalis at 24 and 72 hours after Paeonia suffraticosa extracts 
treatment on peppers

Treatment
Survival rate (mean±SE, %)

Control value (%)
24 h 48 h 72 h

Moutan   3.3±1.1   4.0±1.3 15.0±2.4 77.7

Control (Water) 81.0±3.1 43.7±1.9 1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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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Table 4). 포트실험은 24시간에서 3.3%, 48시간 4%, 72시

간에 15%의 생충율을 보여 대조군인 물처리와 비교하였을 때 

방제가가 77.7%를 보였다. 24시간째 대조구와 처리구를 비교

하였을 때 역시 대조구에서 높은 생충율을 보였다(Fig. 2). 생충

수를 조사하였으므로 포트검정인 경우를 감안하여 대조구의 

총채벌레가 일부 소실됨도 있었다. 또한, 꽃노랑총채벌레에 의

한 피해도 목단피추출물을 처리한 처리구에 비해 물을 살포한 

대조군의 피해가 큰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이

는 대조군에 비해 목단피 추출물의 방제효과가 커서 총채벌레

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화에

서 천적인 뿌리이리응애를 이용하여 지하부의 번데기와 시나

몬유래 친환경자재를 이용하여 지상부의 약충과 성충을 방제

하여 총채벌레의 발생률이 3.2배 감소하고 이에 따른 바이러스 

발병율이 80%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다(RDA, 2020). 총채벌레

가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충인 것을 감안한다면 총채벌레

의 밀도 감소는 바이러스 발병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추후 목단피추출물을 이용한 총채벌레 방제 효과 조사 시 바이

러스의 발병율 조사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단피추출물을 이용한 포장 검정

실내실험에서의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목단피추출물의 살

충효과 결과가 포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

해 고추가 재배되는 시설하우스에 목단피 추출물을 살포하여 

총채벌레의 발생밀도를 조사하였다(Fig. 4). 목단피추출물 살

포 전, 고추 생육과정에 있어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KMA, 

2023) 시설 외부로부터 진딧물의 유입이 많았으며 하우스 내 

진딧물의 발생증가로 살충제를 살포하였다. 고추에 등록된 약

제의 경우 총채벌레에 등록된 약제가 진딧물에도 등록된 약제

가 대부분이다. 약제살포로 총채벌레의 발생밀도를 감소시키

지 않기 위해 화학적방제의 사용을 자제하고자 살포시기를 늦

춘 결과 초기방제 실패로 고추의 상당수가 진딧물에 의해 생장

점에 피해를 받아 생육이 저조하였다. 또한 잎은 탈피각과 끈적

거림, 감로로인한 그을음 피해를 받아 일부는 고추묘를 뽑아내

고 6월 중순경 재정식하였다. 목단피 추출물을 처리하기 전, 총

채벌레의 초기 발생은 대조구(관행약제)와 처리구(목단피추출

물) 간에 밀도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밀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시설재배 고추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측창이나 입구를 통한 유입에 의해 밀도가 변화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는(Cho et al., 1998; Chung, 2000)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식 후 6월 상순에서 약제를 살포하기 전인 7

월 상순까지 총채벌레의 발생 밀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총채벌레의 발생밀도가 지역마다 다른 것은 약제방제의 시기

나 방법적인 차이에 따른 증감의 차이로 사료된다. 하지만 5월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7월에 발생 최성기를 보이는 연구(Seo 

et al., 2018)와 유사한 밀도 증감을 보였다. 총채벌레의 발생밀

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7월 1일에 목단피추출물을 처리하

였다. 식물추출물을 처리한 후 대조구와 처리구의 총채벌레 발

생밀도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2주 뒤 총채벌레의 발생밀도는 

대조구(847마리)에 비해 처리구(306마리)에서 발생밀도가 약 

2.5배 정도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약제를 살포하였으나 총채벌

레가 일부 존재하는 것은 약제살포 시 약액이 묻지않았거나 총

채벌레가 번데기 기간동안 토양속에서 존재한다는(Anantha-

krishnan, 1982; Yudin et al., 1986) 생태를 고려할 때 약제 살포 

후 성충으로 우화되어 생존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8월까지 

이루어졌으나 탄저병 발생으로 시설 내 고추의 생육상태가 좋

지 않아 7월 하순부터의 결과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목단피추출물을 이용하여 꽃노랑총채벌레에 

Control (conventional) Treatment

Fig. 3. Comparison of phenotypes between treatment of conven-
tional prevention (left) and treatment of Paeonia suffraticosa

extracts (right).
Fig. 4. Population fluctuation of adult thrips caught in the yellow 
sticky traps installed in pepper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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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하였을때 살충효과가 우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목단피의 주요성분 중 총채벌레에 살충효과를 보이는 활성물

질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다. 구성 성분 중 

어떤 성분이 살충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행

이 된다면 꽃노랑총채벌레 뿐만 아니라 고추에 피해를 주는 미

소해충의 효과적인 친환경방제에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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