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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기물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가축분뇨는 최근 가축

사육의 대규모화에 따라 그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

서 연간 부산되는 가축 분뇨량은 약 4천만 톤에 이른다[1].

근래에 와서 축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집약화, 대규모화

에 따라 가축분뇨의 생산량은 급증하며, 축산분뇨에서 야기

된 수질 환경오염과 악취는 축산산업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2]. Rall의 연구진에 따르면 돼지 분뇨

에서 분리할 수 있는 미생물은 Clostridium sp. Lactobacillus,

그리고 Staphylococcus로 보고하였으며[3], 돼지 분변에서 발

견되는 미생물은 Streptococcus, Peptostreptococcus, 그리고

Staphylococcus, Lactobacillus, Escherichia, 그리고 Bacillus로

보고되었다[4]. 혐기적 배양에서 분리된 미생물은 Eubacterium,

Clostridium, 그리고 Propionibacterium acnes였으며[5],

이와 유사한 결과는 Russell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고

Streptococcus, Peptococcus, Peptostreptococcus, 그리고

Megasphaera도 포함되어 있다[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

면 돼지 분뇨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은 그람양성 구균

(Streptococcus, Peptostreptococcus, Staphylococcus)과

Megasphaera (39%), Eubacterium (27%), Lactobacillus (20%),

그람음성 간균인 Escherichia (8%) 그리고 Propionibacterium

acnes과 Bacteroides (<2%)로 나타난다. 한편 저장시설의 분

뇨는 혐기적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악취를 발생하며, 악취

화합물은 크게 휘발성지방산(R-CH2COOH), 인돌과(C8H7N)

스카톨(C9H9N), 암모니아(NH3)와 아민(R-NH2), 황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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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7]. 휘발성지방산의 발생은

Eubacteria, Peptostreptococcus, Bacteroides, Streptococcus,

Escherichia, Megasphaera, Propionibacterium, Lactobacilli,

그리고 Clostridium속의 미생물이 관여하여 발생되는 것으

로 보고되며, 인돌과 스카톨의 발생은 Propionibacterium,

Escherichia, Eubacteria, 그리고 Clostridia속의 미생물이

관여한다. 암모니아와 아민의 발생은 Streptococcus, Pepto-

streptococcus, 그리고 Bacteroides속의 미생물이 관여하며 황

화합물의 발생은 오직 Megasphaera속의 미생물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8]. 

2005년 환경부에서 시행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48개의

악취배출시설 중에 하나로 축산시설이 지정되었다. 축산업

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점점 강화되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

취의 규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9]. 이러한 실정임에도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집단화에

따른 열악한 환경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을 화학소독

[10, 11]과 항생제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화학소독은 저

렴하게 악취물질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토양의 과도한 유기

질화로 인한 2차적 오염이 문제가 되며 그에 따라서, 가축사

육 개선제 및 분뇨자원화 처리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

기 위해 국내 축산 농가에서 환경개선제로 미생물제제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12],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개선제 종류로는 미생물제제, 효소제, 추출물

제제, 무기물제제 등이 이용되고 있다[13−15]. 현재 생균제

로 많이 이용되는 미생물은 Lactobacillus acidophilus,

Entrococcus bovis, Streptococcus intestinalis, Lactobacillus,

Streptococcus 등이 있다. 토양 중에는 곰팡이, 박테리아, 방

선균, 사상균, 조류 외에 바이러스 등 1천여 종의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약 900여 종이 유익 미생물이며

100여 종이 유해 미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화학소독은 유익

미생물까지 박멸하여 결과적으로 유해균이 우점하게 되며

살균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축산농가에서 호흡기 질환, 설

사와 피부병의 증가로 폐사율이 증가하고 가축의 생산성 격

감, 사료효율 저하는 물론 환경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이어지

고 있다. 현재까지 축산악취의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대상

으로 저감하는 방법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16, 17], 실제로

암모니아보다 최소 감지농도가 적은 황화합물의 악취가 축

산악취의 대표물질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리·화학적인

방법의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 농가

단위의 현장에서 적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산악취 제거방법 개발 중 생물학적 악취저감

제 개발을 목표로 악취저감 능력이 우수한 미생물을 선별하

고 이를 이용한 실제적 악취저감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한 결

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악취저감 미생물 탐색 및 분리
유박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분류되는 고농도의 유기질 비

료로서 물과 혼합되어 혐기적으로 방치될 때 돈분뇨와 유사

한 악취를 발생시켜준다. 악취제거 미생물을 탐색하기 위하

여 혼합유박((주)KG케미칼; 피마자박 57%, 채종박 25%, 미

강박 18%; C: 40.2%, H: 5.8%, N: 5.3%)을 믹서기로 갈아서

악취발생원으로 사용하였다. 이 때 발생되는 악취는 매번 조

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바이얼을 준비한 후

이 중 유사한 농도의 황화수소 및 메틸메르캅탄이 발생된 바

이얼을 Gas cromatography/Frame photometric detector

(FPD)로 분석 후 선별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100 ml 용

량의 유리 바이알 내에 0.25 g의 혼합 유박가루와 10 ml의

증류수를 넣고, 테프론 코팅된 셉텀이 장착된 마개를 이용하

여 밀봉하여 상온에 두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뇨와 유

사한 악취가 발생되며 이를 유리 바이얼의 headspace에 발

생된 가스 시료를 gas-tight syringe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채취하고 GC/FPD로 시료 내의 황화수소 및 메틸메르캅탄

을 분석하였다[18]. 이후 위의 장치를 본 논문에서는 악취 바

이알로 명명하였다. 미생물 접종원으로는 S시에 위치한 하

수처리장의 폭기조 활성 슬러지와 완주군에 위치한 국립축

산과학원 내 돼지농장의 돈분이 사용되었다. 농화배양을 시

작하기 위하여 악취바이알에 각각의 미생물 접종원을 배양

액의 10%가 되도록 1 ml와 1 g (wt)씩 주입하여 30℃에서

2일간 진탕 배양하였다. 배양된 유박물 상등액 1 ml를 분취

하여 다시 새로운 악취바이알에 접종하여 이를 4 반복하였

다. 4차 농화배양 후 유박물 상등액은 nutrient agar, potato

dextrose agar 그리고 MRS agar 배지에 도말 평판법으로 배

양하였다. 이후 배양된 각각의 콜로니를 순수분리하기 위하

여 희석도말법을 이용하여 30℃에서 2일간 배양하여 단일

콜로니를 얻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순수 배양된 콜

로니의 악취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악취

바이알에 분리균 액체배양액 1 ml를 접종하였으며 대조군에

는 증류수 1 ml를 주입하여 30℃에서 진탕 배양하였다. 

이후 최종 선정된 균주 B. diminuta R2-3의 성장 및 악취

저감테스트를 다시 수행하였다. R2-3의 성장 및 개체수 변

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멸균된 nutrient broth 배지 500 ml에

균주 배양액 5 ml를 접종하고, 30℃ 온도와 120 rpm 조건으

로 배양하였으며 일별 세포수 변화는 counting chamber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호기적 배양은 sili stopper를 이용하

여 밀봉하였으며 혐기적 배양은 headspace를 질소가스로 치

환하고 실리콘 마개로 밀봉하였다. 

R2-3 균주의 황화수소 제거율을 200 ppmv으로 제조된 표

준가스(Rigas, Kore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1 L 용량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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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병에 균주배양액을 10%(v/v)이 되게 주입한 후 황화수소

표준가스를 일정 농도로 희석한 후 최종 농도가 10 ppmv,

50 ppmv, 100 ppmv, 200 ppmv가 되도록 첨가한 후 실리콘

마개와 알루미늄 캡을 이용하여 밀봉하고 120 rpm으로 교

반하면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

하였다. 

악취저감 균주 선정 및 동정 
분리 균주 중에서 황화합물의 저감효율이 가장 높은 균주

를 유전자 동정 방법인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으

로 동정을 의뢰하였으며 균주 보관을 위해 KCTC(생명공학

연구소 부설 유전자은행)에 기탁하였다(accession number:

kctc 11724 bp). 활성이 확인된 단일 콜로니에서 DNA 추출

kit (MPBio, USA; Fast DNA spin kit for soil)을 이용해

genomic DNA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DNA를 template로 하

여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였다. DNA

template 1 µl와 primer 를 각각 20 pmol씩 넣고 0.5 mg/ml

BSA, 0.2 mM dNTP, 2.5 µl의 10× buffer를 넣어 dH2O로

총 부피를 25 µl가 되도록 하였다. 이때 사용한 primer는

universal primer로 27f(5'-AGA GTT TGA TCM TGG

CTC AC-3')와 1492r(5'-TAC GGY TAC CTT GTT ACG

ACT-3')이다[19]. PCR 조건은 93℃에서 2분 동안 pre-

denaturation한 후, 92℃에서 denaturation 1분, 55℃에서

annealing 1분, 68℃에서 extension 45초 과정을 35 cycle

반복하였다. 그리고 72℃에서 2분 동안 최종 extension한 후

4℃에서 holding 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의 DNA의 염기

서열을 결정하여 the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website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algorithm을 통해 GenBank database

와 비교하여 균주를 동정하였다[20].

돈분뇨 악취반응기에서의 악취저감 효과
분리균주의 돈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저감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서 약 96 L의 부피를 갖는 아크릴 재질의 반응기를

제작하였다(Fig. 1). 반응기 내부에는 소형팬 2개를 부착하여

악취가 고르게 포화되도록 하였으며, 반응기 상단에는 악취

시료 채취관과 액상 배양된 미생물을 분무할 수 있는 노즐을

설치하였다. 반응기 하단에는 돈분뇨 3 kg을 두고 임펠러를

이용하여 70 rpm으로 서서히 교반하였으며 반응기를 두는

실내환경을 25℃를 유지시켰다[21]. 이 후 반응기내부의 악취

시료를 시료 채취구(Fig. 1(A) 3)에서 매일 채취하여 이를 아

래 분석방법에서 설명한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및 통계처리
악취바이알 및 악취반응기에서 발생된 황화합물 농도는

GC/FPD로 분석하였다. GC의 분석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

였다. 실험군의 분석결과는 SPSS (PASW Statistics 18)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등분산 가정에 의한 two sample

t-test를 수행하였다(p < 0.05).

결과 및 고찰

악취저감 미생물의 탐색 및 분리
돈분 및 활성슬러지를 미생물 분리원으로 이용하여 악취

바이얼에 접종한 후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한 결과 악취분해

활성이 우수한 배양액을 취하여 고체배지에 도말하여 모양

과 색이 각기 다른 균주 30종을 순수 분리하였다. 

악취 바이얼에 분리 균주를 접종한 실험군과 균주를 접종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황화수소 저감 능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악취저감 활성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황화수소의

저감율은 아래의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H2S removal ratio (%) = 

H2S concentration of control group − 

    H2S concentration of experimental group  × 100 (1)
H2S concentration of control group

Fig. 1. Schematic diagram of chamber used for the genera-
tion of odor produced from swine manure (A), The upper
side of chamber (B). 1: impeller, 2: syringe and nozzle, 3. odor
sampling port, 4. FAN. 

Table 1. Analysis conditions of GC/FPD.

Description Condition
Injector  150℃

Column  Glass Packed Column, 1,2,3-TCEP / ID: 2.6 mm,
 L: 2 m

Column flow  N2, 10.1 ml/min
Oven temp.  60℃ (0 min)-130℃ (1 min), 20℃/min 
Detector  FPD,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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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머캅탄의 저감율도 황화수소의 저감율과 동일하게 아

래의 식 (2)에 의거하여 계산되었다.

CH3SH removal ratio% = 

대조군에서 발생되는 황화합물 농도보다 적게 발생되는 실

험군 바이알에 주입된 균주가 황화합물 저감 능력이 있는 것

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균주 R2-2, R2-3, R2-4, R2-6,

R2-7, R2-8, R2-9는 발생되는 H2S 악취를 96.7% 이상 제거

하였으며, RJE2-1, RJE2-3 등은 95%, 이상 기타 R9 및

RJE2-2, RJE2-7 등의 활성도 84.7% 이상으로 매우 효과적

으로 H2S 악취를 제거하였다. 

이들 분리균주의 메틸머캅탄의 저감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음의 저감값을 보이는 것도 있었으나, 10% 이하의 낮은 제

거 능력을 보이는 균주부터 50% 이상의 제거능력을 보이는

균주도 있었다. 이중, R2-3 균주는 96.2%의 저감 능력을 보

CH3SH concentration of control group−

    CH3SH concentration of experimental group  × 100 (2)
CH3SH concentration of control group

Table 2. Comparative hydrogen sulfide and methylmercaptan removal ratio of isolates in odor vials.

Name
H2S concentration

(ppmv)
Removal ratio 

(%)
CH3SH concentration

(ppmv)
Removal
ratio (%)

Identity

Control 551.0−680.2 - 201.3−221.3
R2-1 661.4 -20.0 200 5.2
R2-2 0.0 100.0 100 52.6 Brevundimonas diminuta
R2-3 0.0 100.0 8 96.2 Brevundimonas diminuta
R2-4 7.0 98.7 120 43.1 Pseudomonas mosselii
R2-6 18.4 96.7 75.7 64.1 Pseudomonas mosselii
R2-7 0.0 100.0 150 28.9 Pseudomonas aeruginosa
R2-8 0.0 100.0 65.6 68.9 Pseudomonas aeruginosa
R2-9 0.0 100.0 137 35.1 Bacillus subtilis

R2-10 839.4 -52.3 218 -3.3
R2-11 751.3 -36.4 220 -4.2
R2-12 611.4 -11.0 206 2.4
R2-13 226.2 59.0 159 24.6
CO1 672.0 -22.0 205 2.8
CO2 810.0 -47.0 165 21.8
CO3 753.1 -36.7 176 16.6
CO4 720.5 -30.8 166 21.3

0.5R1 869.2 -27.8 170 19.4
0.5R2 495.5 27.2 128 39.3
0.5R3 219.1 67.8 91.2 56.8 Bacillus subtilis
0.5R4 885.6 -30.2 108 48.8
0.5R6 427.6 37.1 129 38.9

0.5R6-1 780.6 -14.8 108 48.8
0.5R7 405.9 40.3 102 51.6
0.5R8 147.1 78.4 152.3 27.8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0.5R9 74.2 89.1 98.8 53.2 Pseudomonas lurida

0.5R11 535.6 21.3 209 0.9
RJE2-1 34.2 95.0 109 48.3
RJE2-2 55.9 91.8 89 56.8 Pseudomonas aeruginosa
RJE2-3 24.7 96.4 110 48.9 Pseudomonas aeruginosa
RJE2-4 746.7 -9.8 201 4.7
RJE2-5 891.9 -31.1 179 15.2
RJE2-7 104.0 84.7 97.7 53.7 Serratia marcescens
RJE2-9 840.8 -23.6 178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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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Table 2). 

악취저감 활성 분석 결과, 황화수소의 저감 능력이 90% 이

상인 균주는 계대배양 후,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으로 동정을 의뢰하였다. 동정된 균주에는 Brevundimonas

diminuta, Pseudomonas mosselii, P. aeruginosa, Bacillus

subtilis, Stenotrophomans maltophilia, P. lurida, Serrtia

marcescens이었다. 

동정된 다른 균주들에 비해 Brevundimonas diminuta

R2-3 균주가 접종 3시간만에 메틸머캅탄을 100% 제거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5일 동안 효과가 지속되었다(Table 2).

B. diminuta는 통성혐기성 균주로서 Proteobacteria로 분

류되며, 30℃의 배양온도에서 pH 5에서 pH 9까지의 범위에

서 생육이 왕성하고, 배양온도 20−40℃까지 비슷한 성장 특

성을 가진다[22]. 또한 B. diminuta는 암모니아성 질소산화

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 가능한 탄소원으로

glucose, arabinose, mannitol, n-acetyl-glucosamine, maltose,

gluconate와 cytochrome oxidase 등이 알려져 있다[22]. 본

연구의 결과로 B. diminuta의 암모니아 제거능력 뿐 아니라

황화합물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를 확인되었다. 

B. diminuta R2-3의 생장 특징 및 악취 저감 효과
B. diminuta R2-3의 생장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호기적

조건과 혐기적 조건에서 배양하며 10일까지 counting

chamber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확인하였다. 균주 접종 1일만

에 108의 세포수가 확인되었으며 호·혐기 조건 모두 배양 3일

째에 109으로 가장 높은 세포수를 나타내며 배양 12일째까

지는 호·혐기 조건에서 세포수의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다. 배양 10일까지 호·혐기 조건 각각에서 109과 108의 세포

수를 나타내어 B. diminuta의 배양에는 호·혐기 조건이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Fig. 2A).

B. diminuta R2-3의 황화합물 악취저감 능력 및 지속 능

력을 알아보았다. 먼저, 고농도의 황화수소를 일정 농도로 희

석하여 R2-3 배양액을 주입한 결과, 저농도인 10 ppmv과

50 ppmv의 황화수소는 12시간내에 고농도인 100 ppmv,

200 ppmv의 경우는 24시간내에 모두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2B). 

B. diminuta R2-3의 고농도 악취 저감 능력 및 지속 능력

을 알아보기 위하여 악취바이알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대

조 실험을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 분변토로부터 분리한 균주

로서 황산화세균(Sulfur oxidation bacteria, SOB)으로 보고

된[23, 24] Acidithiobacillus caldus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Fig. 3).

악취바이알을 이용한 B. diminuta R2-3의 황화합물 저감

지속 효과를 실험한 결과 A. caldus 접종구에 비해 황화수

소 저감 능력은 더 우수하며 1회 균주 접종으로 약 5일의 지

속 시간을 나타내었다. 황화수소의 초기 농도 453 ppmv을

접종 2일 후 100% 제거하였으며, 5일간 효과를 지속하였다.

또한 메틸머캅탄의 경우 초기농도 98 ppmv에서 균주 접종

4일차까진 A. caldus 접종구보다 더 빠른 저감 효율을 보였

으며 6일 후 모두 제거하였다. 일반적으로 SOB는 H2S를 황

산염으로 산화시켜주는 독립영양성 세균으로 환경기초시설

에서 발생되는 황계열의 악취를 제거하는 바이오필터 등에

많이 적용된다. 그러나, 분뇨는 많은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

는 기질로 독립영양성 세균이 장기간에 걸쳐 우수한 활성을

높게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B. diminuta R2-3의 돈분뇨 악취반응기에서의 악취 저감
효과

분리 균주 B. diminuta R2-3의 축산악취 저감 제제로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돈분뇨에 접종 후 악취의 변

Fig. 2. (A) Growth curve of B. diminuta under aerobic and anaerobic conditions, (B) Comparative hydrogen sulfide removal effi-
ciencies of B. diminuta. (A) ●, aerobic condition; ○, anaerobic condition, (B) ●, 200 ppmv; ○, 100 ppmv; ▼, 50 ppmv; △,10 pp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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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살펴보았다(Fig. 1). 악취저감율은 위 식 (1)과 식 (2)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B. diminuta의 접종량 별 황화합물 저

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균주 주입량을 돈분뇨 시료의 5,

10 그리고 20%(v/w)에 해당하는 150, 300 그리고 600 ml의

배양액을 분무하였다. 돈분뇨에서 발생되는 악취 황화수소

와 메틸메르캅탄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 4에서 각 접종

량 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저감효과를 알아보았다. 

돈분뇨에 B. diminuta R2-3의 배양액을 접종하고 총 4일

간의 악취모니터링 결과, 20%(v/v) 접종량으로 분무해주었

을 때 H2S를 최대 87%의 제거효과를 가진다. 메틸메르캅탄

의 경우, 20%(v/v)의 균주 접종량에서 유의한 차이로 최대

85%의 제거효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따라서, 황

화물 중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을 모두 효과적으로 제거

하기 위해서는 접종량을 20%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돈분뇨를 넣은 반응기에는 실제 분뇨 악취가 발생

되고 이중에는 암모니아도 포함된다. 5%의 균주 접종량을

분무할 경우 1일만에 초기 농도 5.5 ppmv의 54%를 제거하

였으며, 반응 4일 째에는 83.6%를 제거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황화수소로 농화배양되어 분리된 R2-3은 황화

합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암모니아도 효과적으로

Fig. 3. Comparative sulfur compounds removal efficiencies of B. diminuta in odor emission chamber. ▼, Control; ○, Brevundi-
monas diminuta; ●, SOB, Acidithiobacillus caldus ; *0.01 < p ≤ 0.05; **0.001 < p ≤ 0.01; ***p ≤ 0.001. 

Fig. 4. Comparative sulfur compounds removal efficiencies to inoculation rates of B. diminuta in odor emission chamber.
(Symbols; △: 0%, ●: 5%, ○: 10%, ▼: 20% of inoculation; *0.01 < p ≤ 0.05; **0.001 <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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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악취저감 미생물을 돈

분과 폭기조 활성슬러지로부터 분리 및 동정을 실시하였으

며 분리 미생물의 황화합물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Brevundimonas diminuta R2-3을 분리하였으며 KCTC

에 기탁하여 기탁번호 KCTC11724BP를 부여받았다. 악취

바이알에서 B. diminuta 균주는 약 453 ppmv의 황화수소

농도에서는 5일동안 100% 저감 능력과 지속시간을 나타났

으며 98 ppmv의 메틸머캅탄의 농도에서 실험 6일째 100%

저감 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돈분뇨 시료를 악취 발생원으

로 하는 반응기 실험에서는 돈분뇨의 약 20%(v/w)의 균주 배

양액을 분무하였을 때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의 저감 능력

과 지속시간이 각각 95%와 4일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저감 효

과를 나타내었다. 

요 약

혼합유박은 황화물, 암모니아 그리고 아민이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악취 저감 미생물을 선별하기 위해 물과

혼합유박이 포함된 바이얼을 농화 배양하였다. 황화물 저감

미생물의 분리를 위해 황화수소 및 메틸메르캅탄 저감 활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조군에는 100 ml 바이알에 혼합유박

(0.25 g)과 증류수(10 ml)를 넣어 악취를 발생시켰으며 실험

군에는 대조군 바이알과 같은 상태에서 분리균주를 접종하

였다. 분리균주 중에서 황화합물의 저감효율이 가장 높은 균

주를 일반적인 동정 방법인 16S rRNA sequence 분석으로

동정 결과 Brevundimonas diminuta로 동정되었으며 KCTC

에 기탁하여 기탁번호 KCTC11724BP를 부여받았다. B.

diminuta는 황화수소 표준가스를 200 ppmv까지 24시간내

에 모두 제거하였다. 또한,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의 최대 제

거 효율은 바이알 실험에서 453 ppmv과 98 ppmv에서 각각

100% 효율을 나타냈다. 또한 돈분을 이용한 악취발생반응기

에서는 접종량 20% (v/weight of swine manure)일 때 황화

물 95% 이상 제거 효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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