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치유농업은 사회적 농업, 녹색치유농업, 건강을 위한 농

업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나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

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 (using farming to provide care 

and healing)’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

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

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Kim et al., 

2013a). 일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

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학적,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

요한 사람들 (정신질환자, 학습장애인, 약물중독자, 사회적

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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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logical garden was designed and established to support native insects’ attraction into 
the intentionally modified landscapes of various flower patches, grasslands and wetland 
encompassing 3 ha at the skirts of Mt. Saejae in Sangju from 2013. The garden could function 
not only as tourists healing environment but also as the conservation site of endangered 
insect species as well. A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insect fauna in the insect garden 
during 2021. Total 1,979 individuals, 68 species in 38 families and 8 Order were recorded with 
Arachinida and Coleoptera were dominated followed by Orthoptera and Diptera. Dominant 
species were Silpha perforate and Teleogryllus emma. Lepidoptera insects were dominated by 
Artogenia rapae, Papilio machaon, Atrophaneura alcinous and Polygonia c-aureum. Compared 
with the data from 2013 when the insect garden was not established, compositional differe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in Lepidoptera of which most visitors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Insect community is functioning not only for attraction but also pollination of the garden and wild 
plants. The results clearly demonstrate that the large pollinators including butterflies could 
be the major attraction for ecological garden. The faunal information provides background for 
selecting target species for care-program using insects. In the near future, we hope the insect 
ecotourism could reach the stage of educational, conservational as well as social service in the 
form of care-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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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치유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숲 치유 

(Kim, 2016; Park and Lee, 2016), 산림치유 (Jang and Koo, 

2017; Park et al., 2017), 원예치유 (Park and Jung, 2015; 

Lim, 2017), 동물매개치유 (Moon and Kim, 2011; Kim et 

al., 2013b; Kim and Kim, 2016)가 있다. 치유효과는 단순

히 자연을 접하는 것 보다는 자연을 인지하고 관찰하는 

것에서 더 큰 치유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Kaplan and 

Kaplan, 1989).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유 효과에 관한 연구

는 애완학습곤충 5종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귀뚜라미)를 대상으로 곤충체험프로그램을 진

행 후 심리진단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치유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있다 (Kim et al., 2013a, 2013c). Ko et al. 

(2015)과 Yang (2016)은 애완용 곤충이 노인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애완곤충을 돌

본 집단에서 노인성우울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가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으며 애완곤충을 이용

한 체험활동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et al., 2015). 

동물매개 치유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은 입원한 어린

이의 회복을 촉진하고 (Kaminsky et al., 2002), 에이즈 환

자의 우울증을 완화하며 (Siegel et al., 1999), 아이들의 심

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Melson, 2003). 특

히 노인에게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신체

활동 수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며, 우울한 증상을 줄이

는 등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ina et al., 

1999; Baun et al., 2006). 동물매개치유 (Animal Assisted 

Therapy, AAT)는 일정한 훈련을 받은 반려동물 (매개동물)

과 사람 사이의 매개활동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신체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시킴으로 육체적 재

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 최근에는 동물

을 매개로 하여 다른 둘 사이를 맺어주는 것이 아닌 동물

과 사람이 교감해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동물

매개치유’에서 ‘동물교감치유’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

하였으며 (Kim et al., 2013b), 그 주요 대상으로 개, 고양이, 

말 등이 있다. 

곤충은 동물의 한 무리로 종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상대

적으로 몸의 크기가 작으며 여러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

에서 생활에서 활용되어 인류와 함께한 역사가 길다 (Seo, 

2012; Park et al., 2016). 본 연구는 곤충생태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활용 대상 곤충 종을 선정

하기 위하여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곤충 테마 생태원

에 서식하는 곤충상을 조사하였다. 곤충생태원 내 곤충상 

군집 분석과 조사된 곤충 후보 종에 대한 방문객 인식조사 

및 종을 선정하여 곤충생태원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활

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곤충 테마 생태원 내 곤충상 조사

1) 조사지 곤충 생태원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곤충 테마 생태원 (N37°32′ 

41″, E127°02′21″)은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화분매개·멸종위기 곤충 보전·증식, 주변 관광자원과 연

계한 생태학습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2019년에 조

성되었다. 규모는 26,732 m2이며, 생태계 복원시설로 수

생식물 습지원, 멸종위기종 관찰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

관 체험시설 (15,953 m2)로 초화류원, 생태터널, 잔디마

당, 유채원, 쉼터가 있고 놀이 체험시설로 (368 m2)는 광

장, 모래놀이터, 나비생태원이 조성되어 있다. 생태원 내

에는 인위적으로 밀원식물 초본류, 관목류와 목본류 123

종이 식재하였다 (Table 1). 조사지역의 주요 밀원식물로

는 초본류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목본류인 벚나

무 (Prunus serrulata var. sontagiae),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종지나물 (Viola papilionacea) 등을 식재하여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2) 곤충상 조사
조사 시기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곤충이 주로 활

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곤충 조사를 위

해 함정트랩 (pitfall trap, - 8 × 12 cm, dia. × h)을 밀원식물 

군락을 형성한, 기린초 (Phedimus kamtschaticus),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종지나물 (Viola papilionacea) 그리고 초지

와 습지에 5반복으로 설치하였다. 유인액은 부동액을 사

용하였다. 트랩의 포획물은 매주 수거하고 수거한 곤충은 

75% 에탄올 용액에 옮겨 건조 표본을 제작한 후 종 단위

로 분류하여 동정하였다 (손, 2013; 백과 신, 2014; 강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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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a, 2021b, 2021c, 2021d). 추가적으로 꽃을 방문

하거나 자유 비행을 하는 곤충은 10분 동안 기주식물에 방

문하는 곤충류를 육안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조사지에 따른 곤충의 전체 종 수와 풍부도는 ANOVA

와 GLM,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

하여 평균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SAS Institute, 2013). 군

집의 종 다양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Shannon-Weaver 다양

도 지수 (H′), Simpson’s dominant index, 균등도 지수 (J′)를 

사용하였으며 (Shannon and Weaver, 1949; Pielou, 1969), 

Sørensen’s과 Jaccard’s 유사도 지수 (Similarity index)를 이

용하여 집락 분석을 실시하였다 (Magurran, 1988; McCune 

and Grace, 2002). 군집 내에서 우점을 차지하는 종은 전체 

밀도에 각 종의 밀도를 나누어 백분율 (%)로 구하고 전체 

밀도의 5% 이상 넘는 종을 우점종 (Dominant species)으로 

하였다 (Avolio et al., 2019).

Shannon-Weaver 다양도 지수 (H′)

H′= -∑ pi ln (pi)

pi:  the proportion of individual number of I the species to 

total number

Evenness index 균등도 지수 (J′) 

J′= H′/ln (s) 

s: total number of species

2. �곤충생태원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
곤충 종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상주시 함창읍 잠사곤충사업장 곤충생태전시관을 방문

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곤충을 이용한 곤충생태원형 치

유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치유·정서곤충 후보 종 선정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곤충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를 설문조사 하였다. 곤충에 대한 인식 및 곤충 선호도 설

문조사는 2021년 6월 19일부터 8월 22일 대략 두 달간 상

주시 함창읍 잠사곤충사업장 곤충생태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전체 523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기본적으로 설문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조사하고 곤충에 대한 인식조사와 

선호하는 곤충 종 및 체험·치유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곤

충생태원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 

문항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곤충생태원 곤충상 군집 구조

곤충생태원 내 조사지에서 조사된 곤충상은 13과, 64종, 

1,286개체였다. 조사된 곤충의 평균 개체수는 서식지별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Fig. 1). 국화 군락지에서 가장 

다양한 34종의 곤충이 323개체가 조사되었다 (Table 2). 육

안조사에서 확인된 곤충으로는 나비목에 배추흰나비, 산

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표범나비, 노랑나비가 우점이

었다 (Fig. 3). 대부분 화분매개 기능을 하는 종들이다.

Table 1. Main plant of herbaceous and woody plants planted in the 
Insect Ecological garden in Sangju, GB

Korean name Species name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금계국 Coreopsis drummondii L.
금관화 Asclepias curassavica
기린초 Phedimus kamtschaticus
꽃창포 Iris ensata var. spontanea
당아욱 Malva sylvestris var. mauritiana
댑싸리 Kochia scoparia (L.) Schrad.
마타리 Patrinia scabiosifolia
만수국 Tagetes patula L.
방풍 Ledebouriella seseloides
백일홍 Zinnia elegans
범부채 Belamcanda chinensis
벚나무 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베고니아 Perpetual begonia
부들레아 Buddleja davidii
부처꽃 Lythrum anceps
상록패랭이 Dianthus chinensis L. var. chinensis
운향 Ruta graveolens
유채 Brassica napus
장미 Rosa hybrida
종지나물 Viola papilionacea Pursh
천인국 Gaillardia pulchella
코스모스 Cosmos bipinnatus
태양국 Gazania rigens
페추니아 Petunia xhybrida
할미꽃 Pulsatilla kor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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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 다양도 분석

곤충 군집의 종 다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Shannon-

Weaver 다양도 지수 (H′)와 균등도 지수 (J′)를 서식처별로 

추정한 결과, 벚나무 군락에서 다양도 지수와 균등도 지수

가 2.99, 0.89로 가장 높았으며, 국화 군락에서 2.31, 0.6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3. 유사도 분석

조사지별 곤충상의 유사도 Sørensen’s 분석 결과 

0.68~0.76으로 국화 서식지와 초지 서식지에서 가장 유사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종지나물 서식지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벚꽃나무 서식지가 다른 조사지역과 비교하여 가

장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4. 우점종 분석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곤충 테마 생태원에서 2019

년 조성되어 2년 후인 2021년에 곤충상 조사 결과 주요 조

사된 곤충 중 메뚜기목에 왕귀뚜라미, 딱정벌레목에는 폭

탄먼지벌레, 넓적송장벌레, 꼬마검정풍뎅이가 우점하였으

며, 육안조사 시 우점한 곤충으로는 나비목에 배추흰나비, 

산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Fig. 1. Species richness (individuals/site) and abundance (individ-
uals/site) of insects assemblies collected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SK: Sedum kamtschaticum, PS: Prunus ser- 
rulata var. sontagiae, CM: Chrysanthemum morifolium, VP: Viola 
papilionacea, GL: Grassland, WL: Wetland (ANOVA, ns = not sig-
nificant). 

Table 2. Diversity and abundance of insects collected by pitfall trapping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in Sangju, GB 
during 2021 season

　
　

Habitats
Total

SK PS CM VP GL WL

No. Family 21 17 17 13 18 21 39
No. Species 31 29 34 26 34 30 68
Abundance 227 119 323 168 259 190 1,286

SK: Sedum kamtschaticum, PS: Prunus serrulata var. sontagiae, CM: Chrysanthemum morifolium , VP: Viola papilionacea, GL: Grassland, WL: Wetland

Fig. 2. Cluster analysis of insect based Sørensen’s and Jaccard’s 
coefficients of similarity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SK: Sedum kamtschaticum, PS: Prunus serrulata var. son-
tagiae, CM: Chrysanthemum morifolium, VP: Viola papilionacea, 
GL: Grassland, WL: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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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03)은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업과학기

술원 잠사곤충부 내 시험포장의 기존 뽕밭 중 약 10,000평 

정도를 활용하여 1997년도에 인공 곤충생태원을 조성하

고 이곳에서 숲, 풀밭, 경작지 및 연못 4곳과 수로를 조성

Table 3. Shannon-Weaver diversity index (H′), Simpson dominance index (D), and Pielou’s evenness index of insect assemblies collected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SK PS CM VP GL WL

Shannon’s 2.46 2.99 2.31 2.51 2.62 2.55 
Simpson’s 0.84 0.93 0.76 0.87 0.87 0.87 
Evenness 0.72 0.89 0.65 0.77 0.74 0.75 

SK: Sedum kamtschaticum, PS: Prunus serrulata var. sontagiae, CM: Chrysanthemum morifolium, VP: Viola papilionacea, GL: Grassland, WL: Wetland

Fig. 3. Investigated species of terrestrial and aquatic insect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Table 4. Dominant species (%) of insect species collected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Family Species SK (%) PS (%) CM (%) VP (%) GL (%) WL (%)

Orthoptera
Tetrigidae Tetrix japonica 18.0 7.4 
Gryllidae Teleogryllus emma 10.1 10.2 45.1 25.0 7.7 18.7 

Coleoptera
Carabidae Synuchus melantho 5.7 

Pheropsophus jessoensis 24.9 
Macrochlaenites naeviger 12.4 
Amara congrua 　 15.1 46.0 　 　 　

Silphidae Silpha perforata 16.0 11.7 47.0 19.3 29.8 
Geotrupidae Phelotrupes auratus subsp. auratus 16.5 
Scarabaeidae Onthophagus lenzii 10.9 
Melolonthidae Holotrichia picea 34.0 16.6 10.2 
Tenebrionidae Heterotarsus carinula 15.1 5.7 
Gryllotalpidae Gryllotalpa orientalis 9.9 

K: Sedum kamtschaticum, PS: Prunus serrulata var. sontagiae, CM: Chrysanthemum morifolium, VP: Viola papilionacea, GL: Grassland, WL: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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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곤충의 서식을 유도하였다 (Choi et al., 2003). 

다양한 곤충이 서식할 수 있도록 벌개미취 등 초화류와 느

릅나무 등 목목류 그리고 진달래 등 관목류를 포함한 곤충

의 기주식물 약 280여 종을 식재하였다 (Choi et al., 2003). 

곤충생태원을 조성하여 1년차인 1998년부터 4년차인 

2001년까지 발생하는 곤충상을 조사하였다. 출현하는 곤

충상 중 딱정벌레목의 곤충이 종 및 개체수가 가장 많았으

며 우점종으로는 딱정벌레목의 등빨간먼지벌레, 나비목으

로는 배추흰나비, 노린재목으로는 투명잡초노린재 순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 2003). 

5.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 분석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이 곤충생태원을 처음 방문 

(63%)하였고, 98%가 재방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Fig. 4). 응답자의 69%가 여성이었으며 31%가 남성이

었다 (Table 4). 3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42%), 거주 

지역은 상주 (28%), 문경 (28%) 등 인근 지역 주민이 많았

다. 설문조사 결과 선호하는 곤충은 딱정벌레류가 52%, 나

비류 35%, 잠자리류 10%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곤충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 어떤 곤충이 적합

한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딱정벌레 57%, 나비목 32%, 

잠자리목 8%로 조사되었고, 치유를 목적으로 곤충을 키워

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2%가 있다고 답하였고 

28%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키워볼 의향이 있다면 키워보

고 싶은 곤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장수풍뎅이 

54%, 넓적사슴벌레 18%, 호랑나비 12%, 배추흰나비 8%, 

누에는 7%로 나타났다 (Fig. 6).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 화분매개·멸종위기 

곤충 보전·증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학습 및 휴

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되었던 곤충 테마 생태원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치유 프로그램 가운데 참여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질문에서는 밤시간에 활동하는 곤

충 반딧불 체험이 47%, 봄, 여름 생태원 곤충채집 프로그

램이 26%, 장수풍뎅이 및 사슴벌레 관찰 및 사육키트 만

들기 체험이 16%, 배추흰나비 관찰 및 나비사육키트 만들

기 체험 6%, 누에 관찰 및 누에사육키트 만들기 체험 4%

로 조사되었다 (Fig. 7). 

꿀벌과 다른 화분매개곤충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Potts et al., 2010). 이로 인해 

화분매개곤충 감소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폭넓

Fig. 4. Questionaire study of A: appearance, B: intention of revisiting in insect museum and garden and C: experience of insect rearing.

A B C

Fig. 5. Questionnaire study of A: preferred insect group, B: perception of insects for healing purpose, C: effectiveness of healing program 
with insect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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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존재하였던 서식지의 손실과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

는 실정이다 (Choi, 2020).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꿀벌 감

소에 따른 통계를 보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며 그 원

인으로 부적절한 영양소, 유전적 다양성, 병원체, 농약, 응

애류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하고 있다 (Cox-

foster et al., 2007; vanEngelsdrop et al., 2009). 꿀벌뿐만 

아니라, 화분매개곤충 역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Potts 

et al., 2010; Cameron et al., 2011). 이런 이유로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곤충 테마 생태원은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 및 확대함

으로써 곤충 테마 생태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꿀벌 및 다른 화분매개곤충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장수풍뎅이, 나비, 누에 등을 관찰하고 직접 돌보

기, 곤충관련 체험활동 등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사

회와 코로나-19를 겪은 우리에게 자연 및 곤충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며 곤충사육 및 곤충체험기반을 갖

추고 있는 농가와 개인이 운영하는 생태원 또는 지자체 기

관에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 치유농업프로그램 단순한 신

체활동을 넘어 농작물 등 농장이 가진 각종 자원과 경관 

등을 이용한 활동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피로 및 분노감 

감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Oh and Heo, 2021). 뿐만 아니라 곤충산업 시장의 

활성화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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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insects collected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Order Family Species 국명

Blattodea Ectobiidae Blattella nipponica 산바퀴

Coleoptera Carabidae Amara congrua 어리둥글먼지벌레

Anisodactylus tricuspidatus 애먼지벌레

Carabus (Coptolabrus) jankowskii 멋쟁이딱정벌레

Chlaenius (Pachydinodes) virgulifer 끝무늬먼지벌레

Coptolabrus smaragdinus 홍단딱정벌레

Diplocheila zeelandica 모래사장먼지벌레

Dolichus halensis 등빨간먼지벌레

Macrochlaenites costiger 줄먼지벌레

Macrochlaenites naeviger 쌍무늬먼지벌레

Macrochlaenites variicornis 미륵무늬먼지벌레

Oxycentrus argutoroides 긴머리먼지벌레

Pheropsophus jessoensis 폭탄먼지벌레

Pheropsophus javanus 남방폭탄먼지벌레

Synuchus melantho 검정칠납작먼지벌레

Cetoniidae Protaetia mandschuriensis 만주점박이꽃무지

Chrysomelidae Cryptocephalus hirtipennis 야마다잎벌레

Coccinellidae Coccinella septempunctata 칠성무당벌레

Propylea japonica 꼬마남생이무당벌레

Curculionidae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

Lixus acutipennis 흰띠길쭉바구미

Dermestidae Anthrenus verbasci 애알락수시렁이

Elateridae Agrypnus binodulus coreanus 녹슬은방아벌레

Ampedus mannerheimi 노란점색방아벌레

Endomychidae Ancylopus pictus asiaticus 무당벌레붙이

Geotrupidae Phelotrupes auratus subsp. auratus 보라금풍뎅이

Melolonthidae Heptophylla picea 긴다색풍뎅이

Maladera cariniceps 알모양우단풍뎅이

Maladera verticalis 빨간색우단풍뎅이

Oedemeridae Nacerdes (Xanthochroa) luteipennis 노랑하늘소붙이

Rutelidae Blitopertha pallidipennis 연노랑풍뎅이

Scarabaeidae Callynomes obsolete 홀쭉꽃무지

Onthophagus lenzii 렌지소똥풍뎅이

Silphidae Silpha perforate 넓적송장벌레

Tenebrionidae Gonocephalum persimile 꼬마모래거저리

Heterotarsus carinula 강변거저리

Dermaptera 집게벌레목

Labiduridae Labidura riparia japonica 큰집게벌레

Diptera Calliphoridae Lucilia Caesar 금파리

Sarcophagidae Boettcherisca peregrina 떠돌이쉬파리

Helicophagella melanura 검정볼기쉬파리

Stratiomyidae Clitellia obtuse 두줄동애등에

Hemiptera Coreidae Cletus punctiger 시골가시허리노린재

Hygia lativentris (Motschulsky, 1866) 떼허리노린재

Lygaeidae Pachygrontha antennata antennata 더듬이긴노린재

Miridae Josifovolygus niger 검정고리장님노린재

Orthocephalus funestus 암수다른장님노린재

Nabidae Nabis stenoferus 긴날개쐐기노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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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List of insects collected from different habitats in insect ecological garden

Order Family Species 국명

Prostemma kiborti 노랑날개쐐기노린재

Pentatomidae Eysarcoris parvus 가시점둥글노린재

Reduviidae Peirates turpis 검정무늬침노린재

Rhyparochromidae Metochus abbreviates 어리흰무늬긴노린재

Panaorus japonicas 굴뚝긴노린재

Alydidae Riptortus clavatus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Membracidae Gargara katoi Metcalf et Wade, 1965 띠띤뿔매미

Hymenoptera Apidae Apis mellifera 꿀벌

Tenthredinidae Dolerus coracinus 꼬마검정잎벌

Mantodea Mantidae Tenodera angustipennis 사마귀

Orthoptera Acrididae Gastrimargus marmoratus 콩중이

Oedaleus infernalis 팥중이

Gryllidae Teleogryllus emma 왕귀뚜라미

Gryllotalpidae Gryllotalpa orientalis 땅강아지

Tetrigidae Tetrix japonica 모메뚜기

Criotettix japonicas 가시모메뚜기

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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