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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등 광활한 장소를 주기적으로 예찰하기 위해 주로 함

정트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함정트랩

은 개미가 들어갔다 쉽게 빠져나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입항의 컨테이너 야드와 같은 트랩을 박아 넣을 토양이 

없는 단단한 바닥환경에서는 함정트랩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트랩에 들어간 개미가 

다시금 빠져나오기 어려운 다단협관을 이용함과 아울러,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바닥에도 쉽게 자립하여 개미류 포

획이 가능한 트랩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트랩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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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는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외래 악성 침입종으로써 

(Lowe et al. 2000), 2017년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

초로 검출된 이후 수입컨테이너 적치장 조사와 수입화물 

검역에서 주기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APQA 2022). 국경지

역의 외래생물 유입방지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안보의 중

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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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detection of red imported fire ant (Solenopsis invicta) at Gamman port 
in Busan in September of 2017,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has surveilled 
invasive ants in the area with a high invasion risk of ants. However, existing surveillance 
traps have several limitations such as captured ants could escape easily or it is very hard 
to set up the trap on a hard ground like concrete or asphalt. To solve these problems, 
we developed a new trap using multiple narrow tubes to attract ants to the inside of the 
trap and make it hard for ants to escape. The new trap can be easily set up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new trap has more than four times ant capturing efficacy compared to 
conventional pitfall traps. Our results confirmed that the new trap could prevent captured 
ants from escaping. We hope that this newly developed trap woul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vasive 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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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기존의 함정트랩과 개미류 포집 성능을 비교시험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개미류의 트랩 유인율을 높이고, 탈출

률을 낮추며, 무엇보다도 기존 트랩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

에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한 트랩의 개발 및 지속적 보완을 

통해, 외래개미류의 국내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를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1. 현재 운용 중인 트랩의 현황 및 문제점

외래개미류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공항만, 내륙컨테이

너 기지 등 광할한 장소를 주기적으로 예찰하기 위해 함

정형 트랩이 주로 사용되며 (Woodcock 2005; Stringer et al. 

2011), 현장 여건에 따라 끈끈이형 트랩과 접시형 트랩이 

사용되기도 한다 (Table 1). 
끈끈이형 트랩은 매우 가볍고 손쉽게 설치 가능하지만, 

개미류 포획을 위한 케이스 내부의 끈끈이판 점성이 야외

에서의 먼지 등에 의해 단시간 내에 약해져 개미류의 포획

성능이 부족하다. 따라서 끈끈이형 트랩은 하루 이상 운용

하기가 어려우며, 효과적인 예찰을 위해 자주 교체해야 한

다는 단점이 있다. 접시형 트랩 역시 가볍고 쉽게 설치 가

능하지만, 망사로 만들어진 상단부의 개미 출입부가 약해

서 먹이에 유인돼 트랩 내부로 들어온 개미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개미류 예찰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함정형 트랩은 입구

공의 지름이 3 mm로 트랩 내부에 들어간 개미가 하단부의 

보존액에 빠지지 않으면 탈출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트

랩 하단부가 원뿔형태여서 자체 직립이 불가능하여 이를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 결박이나 일정 깊이의 매립이 요구

된다. 그러나 주요 예찰 대상지인 항만 및 컨테이너 적치장

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지지핀의 설

치 또는 매립구 천공이 어려우며, 특히 대형트럭 운행이 빈

번한 곳에 트랩 지지핀의 설치는 타이어 파손 유발 등 작업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2. 신형 트랩의 형태

신형 트랩은 지름 120 mm, 높이 54 mm의 원통형 몸체에 

개미가 트랩 본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다단

유도협관이 부착되어 있다 (Fig. 1). 각 유도관은, 트랩 외부

의 개미출입공 직경은 5 mm이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좁아져 최종 직경은 1.4 mm로 작아짐으로써, 트랩 내부로 

들어온 개미가 다시 유도관을 통해 탈출하기 어렵게 설계

되었다. 기존에 운용 중인 함정트랩의 입구공은 3 mm로 지

나치게 크기 때문에 개미류 외에 쥐며느리, 소형 딱정벌레

Table 1. Types of ant surveillance trap

Type Sticky trap Petridish trap Pitfall trap

Figure

Bait Potato chip Cat food Ham

Preservative Sticky paper - Ethanol and ethylene glycol

Operating site Container yard Container yard Garden or grass field

Bait
(Ham)

Preser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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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달팽이, 지렁이 등 목표 외 생물들이 많이 포획되곤 했

다. 신형 트랩의 다단협관의 직경 1.4 mm는 개미류가 통과

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이며 타겟 외 생물들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크기이다. 
바닥과 닿는 부분에서 유도관이 있는 높이까지는 개미

류가 쉽게 벽면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 흔하게 사용

되는 120방 종이 사포를 덧붙였다. 트랩 내부의 가운데에

는 유도된 개미가 쉽게 탈출하지 못하도록 액상의 엿을 도

포하고, 그 위에 감자칩이나 햄과 같은 미끼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트랩의 옆면과 상단부에는 망사를 덧댄 유인제 

배출구와 환기공을 마련하여 트랩 내부 미끼의 냄새 또는 

포획된 개미가 방출하는 화학물질 등이 트랩 외부로 원활

히 확산될 수 있게 하였다. 원통형 몸체는 상부를 쉽게 분

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포획된 개미의 수집 및 미끼 

Fig. 1. Assembly drawings of different parts and complete unit of the new trap. A: Multiple ant guiding nozzle; B: Exterior of the upper part; C: 
Exterior of the lower part; D: Longitudinal section the complete unit; E: Projection drawing of the upper part.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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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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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용이하게 하였다 (Fig. 2). 본 트랩은 단단한 바닥 환

경의 예찰 장소에서 손쉽게 설치 및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기존 트랩들이 갖는 한계를 대부분 해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기존의 함정형 트랩 대비 신형 트랩의 개미류 포획 성능

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7월 5일에 인천북항 A항만운영

사 내의 외곽경계부에 10 m 간격으로 기존 트랩과 신형 트

랩을 각각 4개씩 번갈아 설치하였다. 설치장소는 잡목과 

잡초가 무성하여 개미류의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었다. 함정트랩에 살충 및 보존제로써 액상엿을 10 

mL 넣었고 미끼로는 햄을 사용하였다. 신형 트랩 역시 내

부 바닥면에 액상엿을 도포한 뒤 가운데 미끼통 안에 햄을 

올려두었다. 두 종류의 트랩을 2주간 운용한 후 회수하여 

실험실 내 해부현미경하에서 포획된 개체수를 확인하였다. 
신형 트랩에 포획된 개미의 평균 개체수는 1,199마리, 표

본표준편차는 387마리였으며, 함정트랩에 포획된 개미의 

평균과 표본표준편차는 각각 256마리, 328마리였다 (Table 

2). 트랩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R (version 4.1.2)을 이용

하여 Wilcoxon rank sum test를 수행하였는데 (Bridge and 

Sawilowsky 1999), 두 트랩 종류별 포획된 개미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W = 16, p = 0.02857). 
신형 트랩에 있어 액상엿은 살충 및 보존제의 역할 외에

도 개미류를 유인하는 미끼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미끼 종류에 따른 포획성능 차이를 비교하였다. 
대조군은 신형 트랩 내부 바닥면에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

고 오직 미끼통에 햄만 두었으며, 처리군은 트랩 내부 바닥

면에 액상엿을 도포한 뒤 미끼통에 햄을 두었다. 2022년 8
월 11일 오후 1시에 대조군과 처리군 각각 4개씩의 트랩을 

의왕내륙컨테이너 기지 내 수목 식재부에 10 m 간격으로 

번갈아 설치하였으며 24시간 동안 운용한 뒤 회수하여 실

험실에서 포획된 개미류 수를 세었다. 포획된 개미는 모두 

주름개미 (Tetramorium tsushimae)만 잡혔으며, 미끼로 햄만 

사용했던 대조군의 평균 포획 개미수와 표본표준편차는 

각각 414마리, 402마리였고, 미끼로 햄과 액상엿을 모두 사

용했던 처리군의 평균 포획 개미수와 표본표준편차는 각

Fig. 2. Picture of the newly developed trap. A: Top view of the complete unit; B: Top view of the upper part; C: Bird view of the complete 
unit; D: Top view of the lower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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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72마리, 536마리였다 (Table 3). 트랩의 수가 너무 적

기 때문에 R (version 4.1.2)을 이용하여 Wilcoxon rank sum 

test를 수행한 결과, 신형 트랩에서 미끼 종류별 포획된 개

미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W = 0, p = 0.02857). 미끼

와 관련하여, 향후 다양한 조합에 대한 포획성능 시험을 추

가하고자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개미류 예찰용 트랩은 트랩에 들어왔

던 개미류가 다시 탈출해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형 

트랩의 개발에 있어 포획된 개미의 탈출 방지는 매우 중요

한 사항이었다. 신형 트랩에서 개미류의 탈출률 시험을 위

해 살아있는 주름개미 (T. tshushimae) 100마리를 트랩 내에 

집어넣은 후 1, 2, 4, 24, 48시간 후의 탈출 개미수를 세었다. 
이때 트랩 내부 중앙에 액상엿을 도포한 경우와,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각각 3회씩 반복 시험하였

다. 액상엿을 도포한 경우에는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모

든 트랩에서 탈출한 개미가 없었다.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

은 트랩의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시 평균 1.0마리가 (표본

표준편차 1.0), 48시간 경과 시 평균 2.3마리 (표본표준편차 

1.2)가 탈출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신형 트랩에서는 다단

협관을 통해 트랩 내부로 유인된 개미는 다시 트랩을 빠져

나가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건상 살아있

는 붉은불개미를 이용하여 시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주

름개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개미로써, 매우 호전적

인 성격을 가졌으며, 먹이 탐색 활동이 왕성하다는 점에서 

(Steiner et al. 2006) 트랩 탈출 시험에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고 판단했다. 
새로이 개발된 트랩은 기존의 개미류 예찰용 트랩이 가

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특히 포획성능

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함정트랩은 컨테이너 야

적장과 같은 단단한 바닥이 있는 곳에서는 설치가 어려우

나, 본 트랩을 이용하면 쉽게 설치 및 회수가 가능하다. 또
한 트랩 내부로 유도된 개미가 다시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

를 가지고 있어, 개미류 예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신형 트랩의 개미류 포획 가능 범위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여 트랩 간 설치 이격 거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개미류 예찰이 가능하게 할 예정

이다. 

적     요

2017년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가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는 외래개미류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주기적 

예찰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 중인 개미류 예찰

용 트랩들은 개미가 들어갔다가 다시 쉽게 빠져나오거나, 
토양이 없는 단단한 바닥 환경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단협관을 이용하여 탈

출이 어렵고, 콘크리트 같은 곳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한 

신형 트랩을 개발하게 되었다. 신형 트랩은 함정트랩에 비

Table 2. Performance of the new trap in comparison with a pitfall trap

Trap type New trap Pitfall trap

Number of captured ants
(four replications)

1,776 1,050 1,016 955 69 57 744 155

Statistics *W= 16, p= 0.02857

*Statistics of Wilcoxon rank sum test using R

Table 3. Bait preferences of ants for newly developed trap

Bait Ham Ham and taffy

Number of captured ants
(four replications)

232 197 211 1,016 1,140 1,080 1,986 2,083

Statistics *W= 0, p= 0.02857

*Statistics of Wilcoxon rank sum test using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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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4배 이상의 개미류 포획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포획된 

개미들의 재탈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로 개발된 트랩을 통해 외래개미류의 국내 침입을 효과

적으로 차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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