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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복원지역의 곤충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용구d1, 윤명수2, 차수민2, 최영화2, 박민지2, 최형진2, 이호재2

1 드림네이처, 공주 32561
2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구례 57616

INTRODUCTION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복원지역 모니터링 사업으로 해당 복원지역의 곤충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양한 곤충류를 조사하기 위해 초지, 습지 및 산림 등의 서식지 유형을 고려하여 주간 및 야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총 12목 79과 442종의 곤충류가 확인되었다. 분류군별로는 나비목이 24과 256종으로 가장 높은 출현을 보였고, 딱정벌레목 14과 62종, 노린재목 16과 51종, 메뚜기목 7과 22종, 벌목 8과 23종,

파리목 6과 15종의 순으로 출현이 높게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 우점종은 오리나무잎벌레(0.213)로 확인되었으며, 다양도지수는 4.920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풍부도는 55.609, 균등도는 0.812의 지수를 나타내어 지리

산국립공원 심원마을 복원지역의 곤충류 군집구조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국립공원 복원지역의 곤충상 변화 파악 및 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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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조사시기는 2022년 6월 및 9월 각 1회씩, 총 2회 실시

• 조사지역은 심원계곡 생태경관복원지역에서 다양한 곤충이 조사될 수 있도록 산림구역,

습지구역, 초지구역을 포함

• 조사방법은 심원계곡 생태경관 복원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류를 파악하기 위해 선

조사, 버킷 라이트 트랩 및 함정트랩 등을 이용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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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원계곡 생태경관 복원지역의 곤충상

• 조사결과,총 12목 79과 442종의 곤충류가 확인됨

•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의 출현은 없었으나 한반도 고유종은 9종, 국외반출 승인대상종 66종, 기후변

화지표생물종 1종이 확인됨

• 목(Order)별 비율은 나비목이 24과 256종(57.9%)으로 확인되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딱정벌레목

이 14과 62(14.0%)종, 노린재목 16과 51종(11.5%), 메뚜기목 7과 22종(5.0%), 벌목 8과 23종(5.2%),

파리목 6과 15종(3.4%) 등의 순으로 확인됨

• 군집분석 결과 우점종은 오리나무잎벌레(DI=0.213)로 확인되었으며, 다양도지수는 4.920, 풍부도지

수는 55.609, 균등도지수는 0.812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인 군집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조사지역 (A, 산림구역; B, 습지구역; C, 초지구역) 

➢ 군집분석 결과 복원지의 곤충류 군집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 복원지의 곤충류 종구성은 식생 복원 및 천이과정에 따라 서서히 변화 할 것으로 예상

➢ 향후 복원지의 곤충상 변화 파악 및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심원계곡 생태경관 복원지역은 심원마을이 위치했던 곳으로 1987년 지리산관광도로(현 군도12호) 개통 이후 관광시설(음식점, 숙박업소 등) 운영이 활성화되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던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심원마을 이주사업 및 식생복원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2017년 복원사업이 완료되었다. 복원 전(2017)과 복원 이후(2018~) 식생 및 포유류상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곤충류 등 타

분류군에 대한 조사는 수행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복원지 관리 및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 추진을 통한 식생 복원에 따른 곤충상 변화 등 복원지역 생태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복원 5년차를 맞아 심원 복원지역에 대한 곤충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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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원계곡 생태경관 복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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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A, 버킷 라이트 트랩(bucket light trap); B, 버킷 라이트 트랩으로 채집
된 나방류; C, 함정트랩(pit-fall trap); D, 함정트랩으로 채집된 지표성 곤충류) 

◆ 군집분석 방법

전체 6월 9월

목명 과 종 개체수 과 종 개체수 과 종 개체수

잠자리목 2 6 21 2 3 4 1 4 17

바퀴목 1 1 2 1 1 2

사마귀목 1 3 5 1 1 1 1 2 4

집게벌레
목

1 1 1 1 1 1

메뚜기목 7 22 107 3 8 23 7 17 84

노린재목 16 51 358 15 41 275 10 21 83

풀잠자리
목

1 1 1 1 1 1

딱정벌레
목

14 62 704 14 56 582 6 14 122

벌목 4 23 72 2 3 3 3 6 25

밑들이목 1 1 4 1 1 3 1 1 1

파리목 6 15 81 4 10 35 4 11 46

나비목 24 256 811 24 250 688 9 28 123

12목 78 442 2167 68 375 1617 43 105 506

< 월별 출현 현황 > 2022년 6월

◆ 현재는 복원지 일대가 초지와 관목이 넓게 자리잡고 있어 초지성 곤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식

생 복원 및 천이과정에 따른 주변 산림의 곤충유입 등 산림성 곤충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전체 곤충 구성비 현황 >

잠자리목

1.4%

바퀴목

0.2%

사마귀목

0.7%
집게벌레목 0.2%

메뚜기목 5.0%

노린재목

11.5%

풀잠자리목

0.2%

딱정벌레목

14.0%

벌목

5.2%

밑들이목

0.2%

파리목

3.4%

나비목

57.9%

< 곤충 군집분석 결과 >

◆ 복원지에 잔존하는 돌망태(Gabion) 옹벽과

콘크리트 배수로는 그 일대에 서식하는 다양한

지표성곤충류의이동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개

연성이큼. 대처방안으로곤충용생태통로설치

를고려해볼수있음.콘크리트 배수로 돌망태 옹벽

복원전 복원직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