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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의 외래종 돼지풀잎벌레 분포 및 외래종 돼지풀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방제 대상종으로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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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n analysis of recent studies and a field survey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 exotic species Ophraella communa LeSage (Coleoptera, Chrysomelidae) and 
the results’ applicability for biological control against ragweed, which disturbs the island’s 
ecosystem. The ragweed beetle (O. communa) can be found anywhere on the host plant Ambrosia 
artemisiifolia L., which grows in Jeju Island. Moreover, ragweed beetles posses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 high host plant specificity, a high-temperature resistance, an excellent mobility, 
and multivoltinism. Ragweed is extensively distributed and gradually expands its habitat further 
on Jeju Island. For this reason, it is recommended to take advantage of O. communa for the 
biological control of ragweed instead of pesticides or direct removal, considering that Jeju is 
endowed with many natural reserves and unique insular tra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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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외래종 돼지풀잎벌레 (Ophraella communa LeSage)는 북

미 원산으로 2000년 대구에서 처음 보고되어 2001년 경기

도, 비무장지대,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 발견되어 이미 전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won et al. 
2001; Sohn et al. 2002). 동아시아 지역 중 일본에서는 1996
년 지바현 (Chiba)에서 처음 발견되어, 1997년에 인접지역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고, 2000년 35개현, 2001년도에는 39
개현으로 발견지역이 확장되었다 (Ohno 1997; Takizawa et 
al. 1999; Moriya and Shiyake 2001; Moriya et al. 2002). 중
국에서는 2001년 난징 (Nanjing)에서 발견되어 남쪽으로 번

져나가 2005년에 저장성 (Zhejiang)과 장시성 (Zhangxi)에 출

현하였다 (Zhou et al. 2005). 타이완에서는 1996년에 처음 보

고되었고, 1997년도에 북부지역 다수의 장소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and Chiang 1998). 동아시아 지역으

로의 돼지풀잎벌레 유입 시기는 1996년도 이전으로 추정되

나 북미에서 수입한 가축용 목초에 묻어 왔는지 인근 국가

에서 정착한 개체가 들어온 것인지 등의 확실한 유입경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돼지풀잎벌레는 다화성으로 연 4~6회 발생하고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atanabe and Hirai 2004; Lee et 
al. 2007; An 2011). 생활사 연구에서 온도 25℃, 습도 60%, 
광주기 16 : 8 h 조건에서 난기 6일, 부화에서 성충까지 18일, 
성충 후 산란시작일은 5일로 확인되었다 (Moriya 1999). 또
한 사육실험에서 20℃에서 79.3일이었던 사육기간이 32℃
에서 24.6일로 나타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다양한 온도에서 사육기간의 조절이 가능함이 확인되

었다 (Zhou et al. 2010).
돼지풀잎벌레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 돼지풀 (Ambrosia 

artemisiifolia L.)과 단풍잎돼지풀 (A. trifida L)을 주요 기주

식물 (Yamazaki et al. 2000)로 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생

물학적 방제 대상종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Lee et al. 2007; 
Guo et al. 2011; Bosio et al. 2014; Zhou et al. 2014).

돼지풀은 북미 원산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Ontario)와 퀘벡 

(Quebec) 및 해안가 열린 초지대에서 가장 풍부한 잡초 중에 

하나로 주요 자생지는 길가, 집주변, 휴경지와 목초지이며 

봄과 초여름 사이 10~30℃ 정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Bassett and Crompton 1975). 돼지풀은 19세

기에 아시아, 유럽, 호주로 유입되어 다른 식물의 생육을 저

해하며 증식·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생태계 교란식물로 위

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Kiss 2007; Kil et al. 2013).
돼지풀의 한국유입은 Lee (1968)에 의하여 처음 기록되

었으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인 한국전쟁 무렵으로 추정된다 

(Park 1995). 제주특별자치도의 돼지풀은 해안으로부터 영실

지역까지 분포하며 우점도와 군도가 가장 높은 곳은 조천읍 

선흘리 (345 m)이고, 가장 낮은 곳은 서귀포 영실 (1,020 m)이
다 (Yang and Kim 2003).

돼지풀잎벌레는 2000년 대구 발견 이후 이미 전국적인 분

포가 예상되는 가운데 Oh (2006)의 제주특별자치도 외래생

물 분포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가 Kil (2010)등에 의해

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0년도의 조사에서는 국

지적인 지역에서 분포가 확인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으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외래생물조사 중 부속 섬

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풀잎벌레의 분포지역을 

조사하고 최근 연구된 이들의 생태적 습성을 바탕으로 생물

학적 방제 활용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시기 및 지역

돼지풀잎벌레의 분포지역 조사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

지 매월 5일씩 총 25일 동안 진행하였으며 총 177개 지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격자는 22개 격자로 나누어 가급적 제주특

별자치도 전 지역이 조사되도록 하였다 (Fig. 1).

2. 연구방법

돼지풀잎벌레 분포 조사는 기주식물인 돼지풀의 자생을 

확인하고 조사 지역에서 쓸어잡기와 육안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주변에서 새로운 식물을 섭식하는지도 조사하였다. 
서식지 유형은 조사 지역의 지리정보인 고도와 좌표 그리고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도심, 농촌주거지, 농경지, 휴경지, 과수

원, 오름, 하천변, 해안가로 분류하였다. 또한 생물학적 방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간 발표된 연구결과를 함께 분

석하였으며 제주도라는 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분포와 서식지 형태

돼지풀잎벌레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제주도 전 지

역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Appendix 1). 최
고 고도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523 m) 주변이며 최저 

고도는 해안가에 인접한 초지이다. 서식지 유형은 하천, 휴
경지, 임도, 해안가 등으로 주로 인간에 의해서 교란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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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조사 지역 중 기주식물인 돼지풀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서식하고 있었다. 기주식물은 영실 이상의 고도에서는 생육

을 저해 받고 있어 아직까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Yang and Kim 2003) 돼지풀잎벌레는 한라산국립공원을 경

계로 해안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에서도 돼지풀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돼지풀잎벌레가 확

인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식지 형태에서 관찰되

고 있다 (Müller-Schärer et al. 2014).

2. 기주식물과 산란습성

돼지풀잎벌레의 기주식물은 돼지풀, 나도돼지풀 (Ambrosia 
psilostachya DC.),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L.) 외 15종이 알려져 있다 (Table 1). 제주도에서 기주식물은 

돼지풀로 나타났으나 내륙의 경우는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A. trifida L.)을 주요 기주식물로 한다 (Lee et al. 2007). 특
히 단풍잎돼지풀은 돼지풀잎벌레의 원산지인 북미에서는 기

Fig. 1. All 177 investigated of Ophraella communa on Jeju Island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5.

Fig. 2. The occurrence of Ophraella communa on Jeju Island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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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물로써는 알려지지 않은 종으로 동아시아에서 기주식물

로써 새롭게 관찰된 종이다 (Miyatake and Ohno 2010). 돼지

풀잎벌레 먹이실험에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란은 잎이 넓은 단풍잎돼지

풀을 선호하였다 (Yamazaki et al. 2000). 그리고 산란수는 식

물의 생체량 (패치 크기)과 식흔 정도, 식물의 높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개별적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증가

하며 꽃의 수가 많거나 결실기가 가까운 가을에는 점차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ao et al. 2011).

3. 분산

Tanaka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돼지풀잎벌레의 비행습

성 연구를 위해 23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조사된 개체수

의 20~26%는 60분 이상 비행을 하였지만, 반면에 30% 이
상은 23시간 동안 아예 비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돼지풀

잎벌레의 최대 비행시간은 23시간 동안 385분, 23 km/23 h
의 비행능력이 있고 비행 횟수는 1~3일보다는 4일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조시간이 길수록 활성도

는 높아지고 가을 4세대는 활동력이 낮아져 일광시간이 14
시간 이하가 되면 휴면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Watanabe 2000; Tanaka and Yamanaka 2009). 비행능력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세대당 82 km, 연간 329 km로 추정되

었다 (Yamamura et al. 2007).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적

을 감안하면 기주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돼지풀잎벌레

가 1년 이내에 서식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분산 능

력을 감안한다면 돼지풀의 제거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

으로 추정된다.

4. 개체군 변화

돼지풀잎벌레의 개체군 크기에 관한 연구에서 돼지풀잎

벌레와 단풍잎돼지풀 간에는 계절적으로 개체군 크기를 달

리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 기주식물과 돼지풀잎벌레 개체군 

크기는 매년 세대별로 기주식물량에 따라서 상호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Miyatake and Ohno 2010). 그리고 월동은 큰

도꼬마리 (Xanthium canadense)의 마른 잎에서 하고 산란은 

이듬해 봄 4월에 돼지풀이나 단풍잎돼지풀에 한다. 이처럼 

월동을 위한 성충의 이동에서 큰도꼬마리의 분포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개체군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Watanabe and Hirai 2004). 돼지풀잎벌레의 반응에

서 세대 간에는 공간구조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먹이의 풍부

함은 돼지풀잎벌레의 개체군 크기를 크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산하여 돼지풀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지는 못하였다 (Yamanaka et al. 2007). 이는 곤충과 식

물의 공진화와 관련되어 한쪽의 일방적인 증가보다는 상호

관계에 의하여 번성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돼지

풀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돼지풀잎벌레의 밀도를 

Table 1. Host-plants list of Ophraella communa

Hostplant Korean name Life form References

Ambrosia artemisiifolia L. 돼지풀 Field Futuyma 1990; Palmer and Goeden 1991;  
Funk and Futuyma 1995; Lee et al. 2007;Ambrosia psilostachya DC. 나도돼지풀 Field

Ambrosia trifida L. 단풍잎돼지풀 Field Takizawa et al. 1999; Zhang et al. 2005; 
Miyatake and Ohno 2010

Ambrosia integrifolia Fern 둥근잎돼지풀 Field An 2011

Xanthium strumarium L. 도꼬마리 Field
Enura 1999; Takizawa et al. 1999Xanthium canadense var. glabratum 큰도꼬마리 Field

Xanthium italicum More 가시도꼬마리 Field

Helianthus annuus L. 해바라기 Field, Cultivated land Palmer and Goeden 1991; Emura 2000; 
Dernovicia et al. 2006; Zhou et al. 2011a

Parthenium hysterophorus L. 돼지풀아재비 Field

Palmer and Goeden 1991

Ambrosia confertiflora DC. - Field
Ambrosia cumanensis von Humbolt - Field
Iva axillaris Persh, - Field
Xanthium strumarium L. - Field
Helianthus ciliaris DC. - Field
Ratibida pinnata (Vent.) - Field

Glycine soja Sieb. et Zucc. 돌콩 Field, Cultivated land
Survey by authorsAcalypha australis L. 깨풀 Field, Cultivated land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환삼덩굴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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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단기간에 해당지역의 식물을 섭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Kiss 2007; Zhou et al. 2014).

5. 위해성

외래종에 대한 연구는 1963년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 1970년대부터 늘어나면서 2000년대에는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Kenis et al. 2008).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외래종의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 평가해야 함에도 시간 

경과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외래종에 대한 평가

는 단기간 및 장기간에 걸친 영향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적 데이터 분석으로 외래종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 (Strayer et al. 2006).
돼지풀잎벌레는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의 생태계교란 심

각성으로 인하여 주로 생물학적 방제 대상종으로의 활용가

능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아직까지 생태계

나 농업활동에 관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특

정 지역에서 서식밀도가 매우 높고 작물인 해바라기를 기주

식물로 하고 점차 새로운 식물을 가해한다는 점에서 돼지풀

잎벌레를 생물학적 방제종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장

기생태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연구할 필요성은 있으나 아직

까지 돼지풀잎벌레가 야외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작물에 피

해를 주는 사례 연구결과는 없었다.

6. 생물학적 방제 활용 가능성

현재까지 돼지풀잎벌레의 생물학적 방제 평가에 대한 견

해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돼지풀잎벌레는 작물인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L.)를 섭식하고 있어 방제 대상종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Palmer and Goeden 1991), 유충과 성충은 비록 돼지풀보다

는 선호하지 않지만 해바라기에서도 생활사를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나 결실기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였

다 (Emura 2000). 그리고 Kil (2010) 등의 연구결과 야외에서 

돼지풀 주변에 서식하는 해바라기, 돌콩 (Glycine soja Sieb. 
et Zucc.), 깨풀 (Acalypha australis L.),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에도 식해가 확인되어 먹이 범위

를 넓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야외에서 해바라기를 기주식물로 

선택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주로 성충단계에서 해바라기 잎

을 가해하여 그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Zhou 
et al. 2011a). 또한 돼지풀과 해바라기가 인접한 곳에서의 군

집크기 비교에서도 208대 49로 4.2배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

였다 (Dernovicia et al. 2006).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연구에서

도 돼지풀잎벌레가 생물학적 방제 대상종으로 충분한 가능

성을 제시함과 문제가 되는 해바라기 섭식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도 돼지풀잎벌레가 해바라기에서 완전한 생활사를 유지

하지 못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Lee et al. 2007). 따라서 사람

의 직접제거와 제초제 같은 고전적인 제거 방법으로 돼지풀

의 제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풀의 확산이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잠재적인 생물학적 조절방법의 도입

이 필요하다 하였다 (Bohar 1996). 이에 유럽에서는 다양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제어 후보 물질의 우선순위를 논의

하고 돼지풀에 대한 섭식자나 질병 등을 제안하였다 (Gerber 
et al. 2001).

돼지풀잎벌레는 유럽에서 서식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돼지

풀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서식이 가능하여 생물학적 방제

에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써 돼지풀 제거에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Kiss et al. 2003; Müller-Schärer et al. 2014). 
또한 중국에서는 2007년부터 생물학적 방제종으로 활용하

여 효과를 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량 사육을 위한 사료 

연구가 진행되었다 (Liu et al. 2008; Zhou et al. 2011b). 그리

고 기존에 해바라기 작물에 대한 해충에 대한 우려는 돼지

풀잎벌레 유충은 표적 잡초보다 비 표적 식물에서 훨씬 더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표적 식물에 대한 강력한 산란 선호

도를 나타내었으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바라기 작물에는 

알을 낳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해바라기 작물이 돼지풀잎벌레 

산란에 사용될 위험이 없음을 시사한다 (Cao et al. 2011).
돼지풀잎벌레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성과로 국내에서

는 돼지풀잎벌레와 반원무늬애기잎말이나방 (Epiblema sugii 
Kawabe)을 함께 이용한 결과 엽면적은 50%, 종자생산은 

24.8%를 감소시켰다 (Lee et al. 2007). 중국에서도 투입된 돼

지풀잎벌레의 밀도가 높을수록 제거 효과는 높았으며 포기

당 12개체씩 투입한 곳에서는 돼지풀이 씨가 맺기 전에 제

거가 가능하였다 (Zhou et al. 2014). 또 다른 연구에서 돼지

풀 생육초기에는 포기당 1.07개체, 생육이 완료된 식물에는 

12개체 이상을 방사할 것을 제안하였다 (Guo et al. 2011). 따
라서 여러 연구결과 돼지풀잎벌레를 이용한 돼지풀의 제거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주특도와 같이 보호지역

이 많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약이나 직접제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에서는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내에서 증식

된 돼지풀잎벌레를 방사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후 생물학적 

방제에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적     요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외래종 돼지풀잎벌레의 분포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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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계 교란식물인 돼지풀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활용가능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야외조사와 최근에 연구된 결과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돼지풀잎벌레는 기

주식물인 돼지풀이 있는 모든 곳에서 관찰되었으며, 기주식

물에 대한 특이성이 매우 강하고, 다화성으로써 온도에 대한 

내성과 비행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연구되었다. 돼지풀은 제

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점차 서식

지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돼지풀 제거를 위해서 돼지풀잎벌레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특히 제주도와 같이 천연보호구역이 많고 섬이라

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하여 농약

이나 직접 제거보다는 돼지풀잎벌레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

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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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48 Records of Ophraella communa LeSage on occurrences in Jeju Island in 2015

Date Town Coordinates Altitude (m) Habitat type

20, May Sincheon-ri, Pyoseon-myeon, Seogwipo-si N33°20.936′ E126°51.727′     5 Beach
21, May Gueum-ri, Aewol-eup, Jeju-si N33°28.381′ E126°23.305′   40 Volcanic cone
22, May Sangmo-ri, Andeok-myeon, Seogwipo-si N33°11.961′ E126°16.401′     4 Grassland
11, Jun Ilgwa-ri, Daejeong-eup, Seogwipo-si N33°15.030′ E126°13.268′   19 Scrub
12, Jun Bongseong-ri, Aewol-eup, Jeju-si N33°21.814′ E126°21.499′ 420 Volcanic cone
7, Jul Hwasun-ri, Andeok-myeon, Seogwipo-si N33°15.041′ E126°19.483′   71 Grassland
21, Jul Siorum, Seohodong Seogwipo-si N33°17.492′ E126°30.920′ 444 Scrub
21, Jul Seogwang-ri, Andeok-myeon, Seogwipo-si N33°17.768′ E126°20.789′ 243 Scrub
21, Jul Honinji, Seongsan-eup, Seogwipo-si N33°24.933′ E126°53.686′   32 Grassland
21, Jul Sangga-ri, Aewol-eup, Jeju-si N33°26.657′ E126°20.102′   72 Fallow ground
21, Jul Seonheul-ri, Jocheon-eup, Jeju-si N33°27.025′ E126°42.383′ 369 Volcanic cone
21, Jul Seonheul-ri, Jocheon-eup, Jeju-si N33°30.343′ E126°43.475′ 149 Volcanic cone
23, Jul Seohodong Seogwipo-si N33°17.340′ E126°29.867′ 396 Scrub
23, Jul Gasi-ri, Pyoseon-myeon, Seogwipo-si N33°22.084′ E126°46.248′ 150 Volcanic cone
10, Aug Dongheung-ro, Seogwipo-si N33°16.962′ E126°33.519′ 269 Scrub
10, Aug Daeheul-ri, Jocheon-eup, Jeju-si N33°28.218′ E126°40.061′ 348 Scrub
11, Aug Tosan-ri, Pyoseon-myeon, Seogwipo-si N33°19.615′ E126°46.520′ 107 Grove
11, Aug Samuiak, Ara1dong, Jeju-si N33°26.444′ E126°33.975′ 442 Volcanic cone
12, Aug Sagye-ri, Andeok-myeon, Seogwipo-si N33°14.374′ E126°17.268′   36 Grassland
12, Aug Jungmundong, Seogwipo-si N33°14.576′ E126°25.630′   46 Fallow ground
12, Aug Jungmundong, Seogwipo-si N33°15.020′ E126°25.180′   85 Rural
12, Aug Gwangpyeong-ri, Andeok-myeon, Seogwipo-si N33°19.931′ E126°22.998′ 523 Rural
12, Aug Geumak-ri, Hallim-eup, Jeju-si N33°21.385′ E126°17.804′ 214 Rural
12, Aug Ojo-ri, Seongsan-eup, Seogwipo-si N33°27.878′ E126°55.135′   10 Beach
13, Aug Dongheung-ro, Seogwipo-si N33°16.562′ E126°34.008′ 196 Grove
13, Aug Dongheung-ro, Seogwipo-si N33°17.353′ E126°33.456′ 326 Grove
13, Aug Sindo-ri, Daejeong-eup, Seogwipo-si N33°17.295′ E126°13.168′   61 Grassland
13, Aug Hangyeong-myeon, Jeju-si N33°20.429′ E126°15.734′ 111 Rural
13, Aug Geumak-ri, Hallim-eup, Jeju-si N33°22.483′ E126°15.170′   81 Scrub
13, Aug Eoeum-ri, Aewol-eup, Jeju-si N33°24.735′ E126°19.937′ 150 Grassland
13, Aug Sogil-ri, Aewol-eup, Jeju-si N33°25.625′ E126°22.814′ 260 Scrub
13, Aug Dukcheon-ri, Gujwa-eup, Jeju-si N33°28.654′ E126°45.688′ 236 Volcanic cone
7, Sep Goseong-ri, Aewol-eup, Jeju-si N33°25.999′ E126°24.911′ 302 Volcanic cone
7, Sep Domo-ri, Hangyeong-eup Jeju-si N33°28.711′ E126°24.637′   40 Rural
9, Sep Geumak-ri, Hallim-eup, Jeju-si N33°20.495′ E126°19.647′ 351 Volcanic cone
9, Sep Geumak-ri, Hallim-eup, Jeju-si N33°21.059′ E126°18.338′ 285 Volcanic cone
9, Sep Songdang-ri, Gujwa-eup, Jeju-si N33°26.739′ E126°45.443′ 269 Volcanic cone
9, Sep Waheul-ri, Jocheon-eup, Jeju-si N33°28.398′ E126°39.452′ 310 Rural
9, Sep Jongdal-ri, Gujwa-eup, Jeju-si N33°29.010′ E126°52.215′   60 Scrub
9, Sep Waheul-ri, Jocheon-eup, Jeju-si N33°29.056′ E126°39.142′ 241 Scrub
9, Sep Daeheul-ri, Jocheon-eup, Jeju-si N33°29.680′ E126°39.947′ 151 Grove
9, Sep Sangdo-ri, Gujwa-eup, Jeju-si N33°29.721′ E126°51.232′   53 Grassland
9, Sep Deokcheon-ri, Gujwa-eup, Jeju-si N33°30.155′ E126°47.440′ 138 Volcanic cone
9, Sep Deokcheon-ri, Gujwa-eup, Jeju-si N33°30.204′ E126°46.027′ 133 Grove
10, Sep Sanghyo-dong, Seogwipo-si N33°18.045′ E126°35.029′ 267 Scrub
10, Sep Sangcheon-ri, Andeok-myeon, Seogwipo-si N33°18.199′ E126°22.506′ 352 Volcanic cone
10, Sep Ora2-dong, Jeju-si N33°28.753′ E126°30.387′ 130 Volcanic c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