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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성판악부근의 곤충상

정세호(자연사과장)

Ⅰ. 서론

한라산국립공원 동사면에 위치한 성판악은 해발 750m이며, 주변에는 물오름(괴팽이, 해발

839m)과 동수악(해발 692m)의 오름이 있고 사이에는 성널오름(해발1213m)에 발원하여 남원

읍 태흥리로 흐르는 서중천이 자립잡고 있다. 

식생은 개서어나무-때죽나무군락을 중심으로 하여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록 때죽나무-

졸참나무군락,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락, 신갈나무-개서어나무군락, 당단풍나무군락 그리고

신갈나무-구상나무군락 그리고 아고산의 초원지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립공원한라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모든 동식물의 생태계가 잘 보존되고 있

다. 국립공원내의 곤충조사는 문화공보부(1968)와 제주도(1985)에 의해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

어졌으나,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국립공원한라

산의 주요 지역 5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그 중 성판악 부근의 곤충상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 조

사를 통하여 과거 조사한 관음사일대 곤충조사(2000), 영실일대의 곤충조사(2011)를 비교 정

리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곤충상의 변화를 가늠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Ⅱ. 조사시기 및 방법

현지조사는 2012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성판악등산코스를 대상으로 야외조사를 하였다(그

림 1. 참조).

채집방법은 잠자리류 등의 날아다니는

곤충은 포충망을 이용한 채어 잡기방법,

길가나 목야지 등 잡초가 우거진 곳은 쓸

어 잡기방법, 그리고 돌이나 썩은나무와

건초에 붙어사는 곤충들은 이를 뒤집거나

헤쳐서 채집하였다. 야행성 곤충들을 채집

하기 위하여 파장의 범위가 낮은 단파장에

그림 1. 성판악 부근의 조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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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량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Global & Yuasa Battery Co Ltd.에서 제작한 UV bucket

light trap (Bioquip 12V, 18AH, 지름 31.3Cm, 높이 32Cm)과, 휴대용 발전기를 이용 수은

등을  설치하여 포획 하였으며, 포획된 나방은 다음날 회수하여 표본제작 및 분류 동정하였다.

또한 기타지역은 휴대형 발전기(220V 수은등)를 이용하여 포획하여 표본제작 및 분류 동정하였

다(그림 2. 참조). 

한편 조사지역의 문헌기록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수

목원, 국립수목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표본을 검경하여

정리하였다.

2-1. 포충망을 이용한 채집

그림 2. 성판악 부근의 곤충채집방법

2-2. 발전기를 이용한 야간채집 2-3. UV bucket light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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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금번 성판악 부근의 곤충상을 정리한 결과 총 11目 105科 560種이었다(표 1. 참조).  곤충의

종별 출현을 살펴보면, 나비목 307종(54.8%) .> 딱정벌레목 137종(24.5%) > 노린재목 36종

(6.4%) > 메뚜기목 29종(5.2%) > 매미목 14종(2.5%) > 벌목 13종(2.3%) > 파리목 11종(2.0%)

> 잠자리목 9종(1.6%) > 기타 4종[0.7%; 집게벌레목, 대벌레목, 밑드리목] 순으로 나타났다(그

림 3. 참조).

구 분  

조  사  결  과

과수 종수
천연

기념물
멸종

위기종
제주

고유종

우리나라 중
제주도에만
분포하는종

한국
고유종

국외반출
대상종

1. Odonata 잠자리目 2 9 1

2. Dermaptera  집게벌레目 2 2 2

3. Orthoptera 메뚜기목 8 29 5 3 12 1

4. Phasmatodea 대벌레目 1 1 1

5. Hemiptera 노린재目 13 36 2

6. Homoptera 매미目 5 14 1 1

7. Coleoptera 딱정벌레目 33 137 1 6 5 5 8

8. Hymenoptera 벌目 7 13

9. Mecoptera 밑드리目 1 1 1

10. Diptera 파리目 6 11

11. Lepidoptera 나비目 26 307 1 1 8 1 6

Total 105 560 1 2 12 20 22 15

표1. 성판악부근 곤충의 출현 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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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환경부 멸종위기종 Ⅰ급인

곤충은 산굴뚝나비[E. autonoe (Esper,

1781)] 1종으로 해발 1800m 이상에서 관

찰되었다(표1, 그림 4. 참조).

환경부 멸종위기종 Ⅱ급인 곤충은 애기

뿔소똥구리[C. tripartitus Waterhouse,

1875] 1종이 조사되었다(표1, 그림 5. 참

조).

그림 3. 성판악부근의 종별 구성

그림 4. 산굴뚝나비 
/ E.  autonoe (Esper, 1781)

그림 5. 애기뿔소똥구리
/ C.  tripartitus Waterhouse, 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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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유종은 메뚜기목 메뚜기과에

속 하 는  한 라 애 메 뚜 기 [G. hallasanus

Strozhenko et Paik, 2007] 등 5종(그림

6. 참조), 매미목 매미충과에 속하는 한라

산황백매미충[P. hallasana Kwon et Lee,

1978] 1종, 딱정벌레목에 먼지벌레과에 속

하 는  두 꺼 비 딱 정 벌 레 [C. fiduciarius

Thomson, 1865] 등 3종, 풍뎅이과에 속

하는 제주풍뎅이[C. quelparta Okamoto,

1924] 1종, 거저리과에 속하는 제주호리병

거 저 리 [M. chejudoensis Chûjô et

Imasaka, 1982] 1종(그림 7. 참조) 그리고

바구미과에 속하는 비바리밤바구미[C.

vibaria Kwon et Lee, 1990] 1종 등 5과

6종으로 총 3목 6과 12종이 조사되었다(표

1. 참조).

외국에는 분포하지만 우리나라중 제주도

에만 분포하는 종으로는 잠자리목 잠자리

과에 속하는 하나잠자리[S. speciosum

Oguma, 1915] 1종, 메뚜기목 메뚜기과에

속하는 제주밑들이메뚜기[P. setouchien-

sis Inoue, 1979] 등 2종(그림 8. 참조) ,

노린재목 소금쟁이과에 속하는 왕소금쟁이

[G. elongatus (Uhler, 1896)] 1종(그림

9. 참조) 과 큰별노린재과에 속하는 귤큰별

그림 6. 한라애메뚜기
/ G.  hallasanus Strozhenko et Paik, 2007]

그림 7. 제주호리병거저리
/ M.  chejudoensis Chûjô et Imasaka, 1982]

그림 8. 제주밑들이메뚜기
/ P.  setouchiensis Inou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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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린재[P. gutta (Burmeister, 1834)] 1

종 등 2과 2종, 딱정벌레목 먼지벌레과에

속하는 제주점줄애딱정벌레[H. maeander

quelpartensis Kwon et Lee, 1984] 1종,

물방개과 속하는 제주땅콩물방개[A.

miyamotoi (Nakane, 1959)] 등 2종, 방

아벌레과에 속하는 등붉은빗살방아벌레[P.

ferrugineipennis (Miwa, 1927)] 1종, 잎

벌레과에 속하는 검정배애벼룩잎벌레[A.

perminuta Baly, 1875] 1종, 바구미과에

속하는 땅바구미[T. advena Zimmer-

man, 1956] 1종 등 5과 6종, 밑드리목 밑

드리과에 속하는 제주밑드리[P. approxi-

mata Esben-Petersen, 1915] 1종(그림

10. 참조), 나비목 잎말이나방과에 속하는

둥근점애기잎말이나방[E. tokui Kawabe,

1974] 등 3종, 자나방과에 속하는 담색무

늬톱니가지나방[S. masuii Sato, 1990]

1종, 박각시과에 속하는 검정꼬리박각시

[M. saga (Butler, 1878] 1종, 밤나방과에

속 하 는  쌍 흰 줄 꼬 마 밤 나 방 [E. excisa

(Swinhoe, 1885)] 등 2종과 뱀눈나비과에

속하는 산굴뚝나비[E. autonoe (Esper,

1781)] 1종 등 5과 8종 총 6목 15과 20종

이었다(표 1. 참조).

환경부 지정 한국고유생물종은 집게벌레

목 큰집게벌레과 큰집게벌레[L. riparia

japonica (De Haan, 1842)] 1종(그림 11.

그림 9. 왕소금쟁이
/ G.  elongatus (Uhler, 1896)]

그림 10. 제주밑드리
/ P.  approximata Esben-Petersen,  1915]

그림 11. 큰집게벌레
/ L.  riparia  japonica (De Haan,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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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과 집게벌레과에 속하는 혹집게벌레

[A. harmandi (Burr, 1904)] 등 2과 2

종, 메뚜기목 꼽등이과에 속하는 검정꼽등

이[P. ussuriensis  Storozhenko, 1990]

등 2종(그림 12. 참조), 여치과에 속하는

검은다리실베짱이[P. nigroantennata

Brunner von Wattenwyl, 1878] 등 4종,

귀뚜라미과에 속하는 알락방울벌레[D.

facsipes nigrofasciatus (Matsumura,

1904)] 1종, 땅강아지과에 속하는 땅강아

지 [G. orientalis Burmeister, 1839]

1hwd, 섬서구메뚜기과에 속하는 섬서구메

뚜기[A. lata (Motschulsky, 1866)] 1종,

메뚜기과에 속하는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P. halrasana (Lee et Lee, 1984)] 등 3

종에 6과 12종, 대벌레목 대벌레과에 속하

는 긴수염대벌레[P. illepidus (Brunner

von Wattenwyl, 1907)] 1종(그림 13. 참

조), 매미목 매미충과에 속하는 한라산황백

매 미 충 [P. hallasana Kwon et Lee,

1978] 1종, 딱정벌레목 검정풍뎅이과에 속

하는 오카모토우단풍뎅이[M.  okamotoi

(Murayama, 1938)]2종, 풍뎅이과에 속하

는 제주풍뎅이[C.  quelparta Okamoto,

1924] 1종(그림 14. 참조), 거저리과에 속

하는 제주호리병거저리[M.  chejudoensis

Chûjô et Imasaka, 1982] 1종, 바구미과

에 속하는 비바리밤바구미[C. vibaria

Kwon et Lee, 1990] 1종 그리고 나비목

뿔나방과에 속하는 오렌지비늘뿔나방[P.

그림 12. 검정꼽등이
/ P.  ussuriensis Storozhenko, 1990

그림 13. 긴수염대벌레
/ P.  illepidus (Brunner von Wattenwyl, 1907)

그림 14. 제주풍뎅이
/ C.  quelparta Okamoto,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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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obrunella Park, 1992] 1종 등 총 6목

15과 22종이었다(표 1. 참조).

환경부지정 국외반출승인대상 곤충은 메

뚜기목 메뚜기과에 속하는 팔공산밑들이메

뚜 기 [A. beybienkoi Rentz et Miller,

1971] 1종(그림 15. 참조), 딱정벌레목 먼

지벌레과에 속하는 홍단딱정벌레[D.

smaragdinus Von Waldheim  Fischer,

1824] 등 6종(그림 15. 참조), 사슴벌레과

에 속하는 참넓적사슴벌레[S. consenta-

neus (Albers, 1886)] 1종, 풍뎅이과에 속

하는 제주풍뎅이[C. quelparta Okamoto,

1924] 1종 등 3과 8종, 나비목 잎말이나방

과에 속하는 괴불왕애기잎말이나방[H.

auricristana (Walsingham, 1900)] 1종,

명나방과에 속하는 노랑무늬들명나방[G.

exemplaris Hampson, 1898] 1종, 산누

에나방과에 속하는 참나무산누에나방[A.

yamamai ussuriensis Schachbazov,

1953] 1종, 독나방과에 속하는 매미나방

[L. dispar (Linnaeus, 1758)] 1종 그리고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홍점알락나비[H.

assimilis (Linnaeus, 1758)] 등 2종(그림

17 참조) 총 3목 9과 15종이었다(표 1. 참

조)

그림 15. 팔공산밑들이메뚜기
/ A.  beybienkoi Rentz et Miller, 1971 

그림 16. 홍단딱정벌레
/ D. smaragdinus Von Waldheim Fischer, 1824

그림 17. 홍점알락나비
/ H. assimilis (Linnaeus,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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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라산의 주요 등반 코스 중 관음사 일대는 정세호와 김원택에(2000)에 의해 이루어졌

는데 총 15목 131과 915종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정세호(2011)에 의해 영실일대

의 곤충상은 총 11목 74과 438종이었다(표 2. 참조).

성판악부근의 곤충상이 관음사 일대 보다는 종 다양성이 낮은 이유는 식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관음사 일대에는 목장과 더불어 초본류의 식생이 있는 반면 성판악은 개서어나무-때

죽나무군락, 때죽나무-졸참나무군락, 개서어나무-졸참나무군락, 신갈나무-개서어나무군락,

당단풍나무군락 그리고 신갈나무-구상나무군락 등의 목본류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성판악부근은 생물권보존지역과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지구에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어 생태계

보전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채집방법과 지속적인 조사를 실

시할 경우 더 많은 種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의 조사결과는 금후 기후변화 대응에 따

른 성판악 부근의 곤충상 변화를 추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조사자 조사연도
조사결과

목수 과수 종수

관음사 정세호·김원택 2000 15 131 915

영실 정세호 2011 11 74 438

성판악 정세호 2012 11 105 560

표 2. 한라산의 주요 지역별 곤충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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