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거세미나방은 나비목(Lepidoptera) 밤나방과(Noctuidae)

에 속하며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와 러시아, 오세

아니아 대륙에서 열대, 아열대 및 온대에 걸쳐 폭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충이다(Kononenko et al., 1998; CABI website, N.D.). 

담배거세미나방은 31개 과에 걸쳐 약 70종을 기주식물로 삼고 

있으며, 전체 약 140종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CABI website, N.D.).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밭작물을 가해

하는데 방제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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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mposition of sex attractant for monitoring adults of the tobacco 

cutworm, Spodoptera litura, in Korea. Lures of different compositions from the two sex pheromone components the female, 

(Z,E)-9,11-tetradecadienyl acetate (Z9E11-14:Ac) and (Z,E)-9,12-tetradecadienyl acetate (Z9E12-14:Ac), were compared for male 

attraction using synthetic chemicals, rubber septa, and funnel traps in soybean and peanut fields. After sequential tests were conducted

using three sets of the two components different ranges from 5:5 to 10:1, from 9:1 to 99:1, and from 9:1 to 39:1, the 19:1 ratio was 

identified as the most efficient composition. However, S. litura males were barely caught in the trap of the Z9E11-14Ac single component

lure. The results show that both the sex attractant compounds are necessary for monitoring adults S. litura males. The higher the 

pheromone amount in the dispenser in the range from 0.1 to 10 mg, the more males were attracted. Furthermore, the trap height of 1.5

m was optimal for male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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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담배거세미나방 국내 개체군의 예찰에 필요한 성유인제의 최적 조성을 찾기 위해 수행하였다. 담배거세미나방 암컷 성충에서 알

려진 두 성페로몬 성분인 (Z,E)-9,11-tetradecadienyl acetate, (Z,E)-9,12-tetradecadienyl acetate를 5.5 ~ 10.0 및 9:1 ~ 99.1, 9:1 ~ 39:1 비

율 사이에 여러 조성으로 만들어 고무격막 방출제에 담아 펀넬트랩을 이용하여 콩과 땅콩포장에서 수컷 성충에 대한 유인력을 비교한 결과, 두 성

분의 19:1 비율이 가장 적절한 유인 조성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Z9E11-14:Ac 단독 성분 미끼에는 수컷 성충이 거의 유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

는 담배거세미나방 성충 예찰용의 성유인제 구성에는 두 성페로몬 화합물이 반드시 필요한 성분임을 나타낸다. 미끼에 담긴 성페로몬은 0.1 ~10

mg 사이에서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인된 수가 많았다. 적절한 트랩 설치 높이는 1.5 m로 결정하였다.

검색어: 담배거세미나방, 성유인제, (Z,E)-9,11-tetradecadienyl acetate, (Z,E)-9,12-tetradecadienyl acetate,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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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t al., 1996; Bae et al., 2003).

담배거세미나방의 성페로몬은 일본 연구자들이 처음으로 

일본 개체군의 암컷 성페로몬샘 추출물에서 (Z,E)-9,11-tetra-

decadienyl acetate (Z9E11-14:Ac)와 (Z,E)-9,12-tetradecadienyl 

acetate (Z9E12-14:Ac)를 주요 페로몬 성분으로 분리 및 동정

하였고(Tamaki et al., 1973), 야외 유인실험을 통해 두 성분의 

최적 비율로 8:2부터 39:1까지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10:1 비

율을 대표로 ‘litlure’라고 명명하였다(Yushima et al., 1974). 한

편, 실내실험의 수컷 반응검정을 통해 두 성분의 최적 비율을 

9:1로 제시하기도 하였다(Tamaki and Yushima, 1974). 이후 

Tamaki et al. (1976)은 미교미 암컷에서 방출된 화합물을 분석

하여 (Z)-9-tetradecenyl acetate (Z9-14:Ac)과 (E)-11-tetrade-

cenyl acetate (E11-14:Ac)의 단일 이중결합의 두 아세테이트 

화합물을 성페로몬 성분으로 추가 동정하였으나, 이 두 성분을 

이미 밝혀진 두 성분(10:1 비율)에 더해도 유인력 강화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중국 연구자들은 중국 개체군 

암컷의 성페로몬샘 추출물에서 일본 개체군에서 밝혀진 것과 동

일한 4종류(Z9E11-14:Ac, Z9E12-14:Ac, Z9-14:Ac 및 

E11-14:Ac)을 동정하였다(Sun et al., 2002). 이후 풍동실험을 

통해 성분별 역할을 검정하여 보조성분인 Z9E12-14:Ac는 주

성분인 Z9E11-14:Ac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필요 이상

의 양을 포함시키면 수컷이 방출원으로 접근하는 행동과 가는

털뭉치(hairpencils) 돌출행동을 오히려 크게 억제한다고 하였

다(Sun et al., 2003). 같은 보고에서 Z9-14:Ac와 E11-14:Ac는 

수컷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Z9E11-14:Ac와 

Z9E12-14:Ac의 혼합물에 Z9-14:Ac가 많은 함량으로 섞이면 

역시 수컷 행동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야외검정에서는 두 성분

의 9:1 비율을 중국 개체군의 유인을 위한 적정 조성으로 제시

하였다(Sun et al., 2003). 하지만, 이후 수행한 페로몬의 유인력

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식물냄새에 관한 연구에서는 두 성분의 

10:1 비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Shen et al., 2009). 대만의 야

외조사에서는 10:1의 비율(Yan et al., 1976)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일본, 중국 및 대만에서 보고된 각 지역 개체군의 

성페로몬 조성을 비교하면 Z9E11-14:Ac와 Z9E12-14:Ac의 비

율을 9:1 또는 10:1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까지 담배거세미나방 국내 개체군의 성페로몬 성분을 

분리, 동정한 연구 결과는 없다. 담배거세미나방을 적절하게 관

리하기 위해서는 성페로몬을 이용한 예찰기술 개발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국내 개체군의 성

페로몬을 동정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에서 알려진 담배거세미

나방의 두 주요 성페로몬 성분인 Z9E11-14:Ac와 Z9E12-14:Ac

를 이용하여 국내 개체군을 대상으로 예찰과 대량포획에 사용

할 수 있는 성유인제의 조성을 구명하였다. 또 이에 더해, 미끼 내 

성페로몬 함량과 트랩 설치 높이에 따른 유인성을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페로몬 성분 및 고무격막 세척

담배거세미나방의 야외 유인실험에 사용한 2종류의 페로몬 

성분은 Pherobank B.V. (Wijk bij Duurstede, The Netherlands)

에서 구입하였다. 성페로몬 성분의 방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무격막(직경 9 mm, IPM Technologies, Inc., OR, USA)의 불

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무격막을 디클로로메탄(CH2Cl2, Merck 

KGaA, Damstadt, Germany)에 24시간 동안 담가 불순물을 용

출시키고 용매를 제거한 후 3일 동안 후드 안에서 건조시켜 사

용하였다(Heath et al., 1986).

최적 조성 및 함량 조사

첫 번째로, 담배거세미나방 성페로몬 두 성분인 Z9E11-14:Ac

와 Z9E12-14:Ac의 적정비율을 넓은 범위에서 찾기 위해 5:5, 

6:4, 7:3, 8:2, 9:1 및 10:1의 조성을 이용하여 수컷 성충에 대한 

유인력을 비교하였다. 두 성분의 전체 함량을 1 mg으로 하여 헥

산(hexane, Merck, Germany)에서 녹였고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 (Sigma-Aldrich, Inc., St. Louis, USA)를 전체 

함량의 5 %로 추가한 용액을 고무격막에 흡수시켜 미끼로 제

조하였다. 대조구로는 헥산만을 처리한 고무격막을 미끼로 사

용하였다. 미끼를 장치한 펀넬트랩(Biobest B.V., Westerlo, 

Belgium)을 1.5 m 높이로 설치하여 담배거세미나방의 유인수

를 조사하였다. 트랩은 처리조성들 사이에 최소 10 m를 두어 

설치하였고, 이를 3반복으로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7월 7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경남 밀양의 땅콩 포장과 

2000년 6월 18일부터 30일 사이에 경기 수원의 콩 포장에서 실

시하였다. 트랩은 설치 후 2주마다 조사하였고, 조사 때마다 모

든 트랩을 시계방향으로 옆의 트랩 위치로 이동시켜 주었다. 짧

은 기간의 조사에서는 한번만 조사하였다. 트랩 내부에는 포획

된 담배거세미나방 수컷 성충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빠른 

치사를 유도하기 위해 DDVP가 처리된 VaportapeⅡ®(Hercon 

Environmental Corp., Emigsville, PA, USA)을 넣어 주었다.

두 번째로, 담배거세미나방 성페로몬 주성분의 최적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보조성분인 Z9E12-14:Ac의 비율을 1로 고정하

고, 주성분인 Z9E11-14:Ac의 함량비율을 증가시켜 9:1, 10:1, 

19:1, 39:1, 79:1 및 99:1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때 모든 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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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는 성페로몬 전체 함량을 1 mg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본 조사는 밀양의 땅콩 포장에서 2000년 8월 2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처리방법은 앞과 같았다.

세 번째로, 주성분의 적정비율을 재확인하기 위해 9:1, 10:1, 

19:1 및 39:1 비율을 비교하였다. 실험은 2000년 9월 5일부터 9

월 26일까지 밀양의 땅콩 포장에서 앞의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

로 실시하였다.

미끼에 흡수시킨 성페로몬 함량에 대한 유인력을 알기 위해, 

먼저 성분을 19:1의 비율로 고정하고 전체 함량을 0.1, 0.5, 1과 

2 mg으로 흡수시킨 미끼의 유인력을 비교하였다. 이어 1, 2, 5 

및 10 mg으로 조제한 성페로몬 유인제의 유인력을 비교하였

다. 두 실험은 밀양의 땅콩 포장에서 각각 2000년 8월 2일과 9

월 4일, 9월 5일과 9월 26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트랩 설치는 조

성 비교실험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최적 트랩 설치 높이 조사 

성페로몬 트랩 설치 높이에 따른 담배거세미나방 포획의 효

율성을 조사하기 위해 두 성분의 19:1 비율, 1 mg으로 조제한 

유인제를 넣은 펀넬트랩을 0.5, 1 및 1.5 m 높이로 설치하였다. 

직경 3 cm의 PVC를 사용하여 ́ㄱʹ 모양으로 만든 후 철사를 이

용하여 유인제가 들어간 펀넬트랩을 땅콩 포장에 설치하였다. 

트랩 높이는 지상에서 성페로몬 유인제 투입구까지의 높이로 

결정하였다.

통계분석

SAS 프로그램(SAS, 1996)의 PROC GLM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을 통해 평균간 차이의 유의성 분석을 하고, 평균간 서열은 

95% 신뢰수준에서 던컨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최적 조성 및 함량

경기 수원의 콩 포장 및 경남 밀양의 땅콩 포장에 설치한 성

페로몬 조성별(주성분:보조성분 = 5:5~10:0) 담배거세미나방 

유인수를 조사한 결과, 두성분 중 주성분인 Z9E11-14:Ac의 비

율이 증가할수록 유인된 포획수는 땅콩과 콩 모두에서 증가한 

경향을 나타냈다. 주성분 비율이 낮은 다른 비율보다는 8:2 및 

9:1의 비율에서 많이 유인되었으며, 이 두 비율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주성분만 단독으로 처리한 유인제(10:0)에서

는 두 지역 모두 유인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담배거세미

나방이 전혀 포획되지 않은 대조구 트랩의 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 이상의 결과는 일본

(Yushima et al., 1974)과 중국(Sun et al., 2003) 개체군에서 제

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담배거세미나방 개체군에서도 성

유인제로 Z9E11-14:Ac가 주성분으로, Z9E12-14:Ac가 보조

성분으로 작동하며 두 성분이 모두 필수성분으로 기능을 한다

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성페로몬의 주성분은 먼 거리의 같은 종 개체를 

불러 모으며, 보조성분은 교미할 상대가 같은 종이 맞는지 확인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zuraitis and Buda., 

2013: Uehara et al., 2015; Chen et al., 2018a). 본 연구에서도 

보조성분인 Z9E12-14:Ac의 유무에 따라 담배거세미나방 유인

Fig. 1. Mean number of Spodoptera litura male moths caught in 
the funnel trap baited with different ratios of the two sex phe-
romone components, Z9E11-14:Ac and Z9E12-14:Ac, at a peanut, 
Milyang (A) and a soybean field, Suwon (B). The amount of 
pheromone formulated in a treatment trap was 1 mg, and only 
hexane was used in the control trap (Con.). The monitoring was 
performed from July 7 to August 2 in Milyang and from June 18 to 
30 in Suwon, 2000, respectively. Three for each treatment were 
replicate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standard deviation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in each compo-
sition ratio at Type Ⅰ error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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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이 있다는 것과 주성분인 Z9E11-14:Ac만 처리한 유인

제에서 포획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1). 같은 속(Genus)에 속하는 종들은 일반적으로 페로몬 성분

을 공유한다. 따라서 특정 대상 종의 페로몬트랩을 설치한 후 

트랩에 유인된 개체를 확인해 보면 대상 종 이외에도 근연종 또

는 유사종도 같이 포획된다(Jung et al., 2020). 따라서 근연종 

또는 유사종의 유인을 되도록 억제하면서 예찰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대상 종의 보조성분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

다. Jung et al. (2003, 2014)은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의 

보조성분[(Z)-11-hexadecenyl acetate (Z11-16:Ac)]을 이용한 

국내 개체군의 유인력 상승효과와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Lepidoptera: Tortricidae)의 보조성분을 이용한 복숭

아순나방붙이(G. dimorpha)의 유인 억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담배거세미나방 트랩에 유인된 모든 개체들의 전수조

사를 통해 근연종 또는 유사종의 유인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관찰 결과는 본 연구의 조성이 담배거세미나방 수컷에 대해 고

도의 특이성을 갖는 성유인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었다. 

이어 주성분의 비율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두 성분을 

9:1부터 99:1까지 조성을 달리하여 처리하였을 때, 19:1 비율에

서 가장 많은 유인수를 나타냈었고 이후 39:1 비율부터 99:1 사

이에는 주성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79:1 

비율은 19:1 비율과 비교해 유인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대

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이 비율에서의 유인력 감

소현상은 뚜렷하였다. 9:1과 39:1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Fig. 2A). 따라서 9:1과 39:1의 비율 사이에 10:1

의 비율을 추가하여 다시 유인력 검정을 하였는데, Fig. 2A의 

결과와 유사하게 10:1과 39:1 사이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19:1 비율에서 유인수가 가장 많았다. 이 경우 9:1 비

율은 19:1 비율과 비교해 유인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ig. 2B). 이 연구결과는 두 성분의 5:5부터 39:1 비율 사이에

서 진행한 일본 개체군의 야외 유인력 검정에서 19:1과 39:1은 

유인력이 거의 동등하였고 8:2와 9:1 비율은 앞의 비율들에 비

해 약 79%의 유인력으로 나타난 결과(Yushima et al., 1974)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반복 실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두 성분의 19:1 비율이 가장 뛰어난 유인력을 나타

낸 결과를 기준으로 이 비율을 국내 개체군에 대한 최적 성유인

제 조성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 실제 포획수에 차이

가 있었음에도 9:1과 39:1 비율 사이를 모두 적절한 유인조성으

로 제시(Yushima et al., 1974)한 이후, 최근까지 일본이나 중국

에서 담배거세미나방 미끼로 두 성분의 10:1 비율(Shen et al., 

2009; Tojo et al., 2013; Otuka et al., 2020) 혹은 9:1 비율(Chen 

et al., 2018b)을 사용하는 이유는 알기 어렵다. 이는 현재 사용

하고 있는 조성으로 목적에 필요한 충분한 포획수를 얻을 수 있

거나 다른 종의 해충이 거의 유인되지 않아 조성에 관해 추가적

인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성 및 다른 비교 조성을 사용하여 담배거세미나방의 

연중발생을 조사하여 첫 발생시기의 탐지 혹은 성충 발생양상

의 차이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대량포획과 같은 직접방제

를 시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성의 유효성을 더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성분과 보조성분 비율을 19:1로 고정하고 전체 함량을 0.1 

~10 mg까지 다르게 조제하여 성페로몬 유인제 함량에 따른 유인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함량이 증가할수록 유인된 담배거세미

나방의 수는 증가하였다(Fig. 3). 이와 유사한 결과로 Tanaka and 

Yabuki (1988)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Biobest B.V.에서 구입한 예찰용 유인제(2 mg)와 대량포획용

Fig. 2. Mean number of S. litura male moths caught in the funnel 
trap baited with different ratios of the two sex pheromone 
components, Z9E11-14:Ac and Z9E12-14:Ac, a peanut field, Milyang.
The amount of pheromone formulated in a treatment trap was 1 
mg. The monitoring was performed from August 2 to September 
4 (A) and September 5 to 26 (B), 2000, respectively. Three trap for 
each treatment were replicate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standard deviation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in each composition ratio at Type Ⅰ error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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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 가능한 일본 Takeda Pharmaceutical Co. (Tokyo, 

Japan)의 유인제[5 mg, Z9E11-14:Ac (4.55 mg)와 Z9E12- 

14:Ac (0.45 mg)]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포획수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조제한 유인제보다 유인력이 저조하였다(Jung C.R., 

unpublished observation). 한편, 호주와 미국에서는 핵과류의 주

요 해충인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Lepidoptera: Tortricidae) 

방제를 위한 교미교란제 처리 포장에서 예찰을 위해 10 mg의 

유인제를 사용한다(Vickers et al., 1998; Knight et al., 2007; 

II’ichev et al., 2009). 다른 사례로, 열대거세미나방(Spodoptera 

frugiperda)의 크기는 담배거세미나방과 비슷하여 함량 증가에 

따라 유인수도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0.3 mg과 1.0 mg을 이용

한 유인에서 1.0 mg보다는 오히려 0.3 mg에서 더 많이 유인되

었다(Seo et al., 2020).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담배거세미나방 

예찰용 성유인제에 필요한 함량을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처음 처리한 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함된 양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미끼에서 방출되는 성유인제 성분이 조성의 변화없이 어느 기

간까지 동등한 유인력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반응하는 곤충의 감각수준이나 유인

제 사용 지점의 다른 생물적, 비생물적 요인들이 관여할 수도 

있다. 또 성유인제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

용을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트랩 설치 높이 조사

경남 밀양의 땅콩 재배지 내 담배거세미나방 수컷은 1.5 m 

높이의 성페로몬 유인제 트랩에서 더 많이 유인되었으며, 1.0 m 

높이보다는 오히려 0.5 m 높이 트랩에서 더 많이 포획되었다

(Fig. 4). 이러한 결과는 조사 당시 땅콩의 지상부 최대 평균높

이는 약 60 cm으로 땅콩 포장에서 우화하는 성충이 더 낮은 트

랩에 더 빨리 유인되었거나, 잎에서 방출된 녹색휘발물질이 유

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짐작된다. 

한편, 1.5 m 트랩의 유인수가 높았던 것은 바람의 영향으로 페

로몬 성분이 멀리 퍼져나가 땅콩 포장과 주변에 분포하고 있던 

수컷 성충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유인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

다. 효율적인 예찰을 위한 트랩의 최적 높이로 일본과 대만에서

는 각각 1.0 m (Oyama, 1974; Yushima et al., 1975; Sato and 

Fujiwara, 1978)또는 1.5 m (Tang and Su, 1988; Lee, 1989)로 

보고하였고, 중국에서는 1.0~1.5 m라고 하였다(Xiao et al., 2010).

Fig. 3. Attraction of S. litura male moths to the funnel trap baited 
with differenet amounts of sex attractant a peanut field, Milyang. 
The 19:1 ratio of Z9E11-14:Ac and Z9E12-14:Ac was adopted for a 
lure in all treatments. The monitoring was performed from August
2 to September 4 (A) and September 5 to 26 (B), 2000, respectively.
Three trap for each treatment were replicate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standard deviation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in each composition ratio at Type Ⅰ error = 0.05.

Fig. 4. Attraction of S. litura male moths to the funnel trap at 
different heights at a peanut field, Milyang. One mg of sex 
pheromone formulated with the 19:1 ratio of Z9E11-14:Ac and 
Z9E12-14Ac was adopted for all treatments. The monitoring was 
performed from September 2 to 26, 2000. Three trap for each 
treatment were replicate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standard 
deviation bars represen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in 
each composition ratio at Type Ⅰ error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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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밤나방과는 달리 담배거세미나방의 성페로몬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최근 외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의 국내 침입

으로 이 해충의 예찰을 위한 페로몬 조성 연구가 진행 중으로

(Lee et al., 2020; Seo et al., 2020), Spodoptera속에 속하는 국

내 광식성 해충의 예찰 및 대량포획을 위한 최적 함량, 트랩 설

치 높이 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국내 개체군에서 직접 담배거세미나방 

성페로몬 성분들을 정밀하게 동정하기 전까지는 본 연구 결과

에 의존하여 예찰용 미끼로 Z9E11-14:Ac과 Z9E12-14:Ac의 

19:1 비율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트랩 설치 높이는 대상작물

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5 m 높이로 설치할 것을 

권한다. 미끼에 포함시킬 성페로몬 함량도 본 연구 결과만으로

는 결정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량인 1 mg을 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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