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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산업화의 진전으로 우리 주위의 환경에는 중금속 및 유기, 무기 화학물로 인한 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고, 생태계에 이러한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환

경오염문제는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국제적인 난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대량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현대산업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과정에

서 화석연료의 대량사용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산성비,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에 따른 오존층

의 파괴,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등의 환경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더 이

상 방치할 수 없는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공적으로 제조된 화학물질들중 면, 견, 마, 

양모, 화학섬유등의 염색산업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혐기 조건에서의 생물학적 전처리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염색폐수는 유기물(BOD,COD), pH등이 매우 높으며 발생

되는 폐수는 가공방법 및 소재 등이 계절•시대별로 변화하여 폐수의 성상이 자주 변동되고 
일간 오염 부하량의 변화가 심하며, 용수 다소비 업종으로서 대표적인 점오염원으로 알려

져 있다(1). 염색폐수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생물학적(2,3), 
화학적(4,5), 물리적(6,7,8,9,10)방법이 있으며, 오염물의 발생이 적은 생물학적 처리 또는 생

물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병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11). 
 
 

이론 
아조염료의 분해메카니즘은 두단계로 나누어지며 아조염료는 혐기성 상태에서 terminal 

electron acceptor로 작용한다(12). 
 2e- + 2H+ + (R-N=N-R1)  (R-NH-NH-R1)                                      (1) 
 2e- + 2H+ + (R-NH-NH-R1)  (R-NH2) + (R1-NH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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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단계 반응중 (1)반응은 불안정한 중간생성물과정으로서 아조 bond가 다시 산화될 

경우 기존의 색깔의 다시 나타낼수 있으며(auto-oxidation reaction) R과 R1은 여러가지 치환

된 phenyl과 naphthol이다.  

 

 
실험 

본 실험은 미생물과 환원제를 이용하여 생물학적•화학적 처리를 비교해 보았고 생물학적 
처리의 경우 혐기성 슬러지를 2달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단일염료는 Remazol Black B이며, 배지 성분중 glucose가 아닌 methanol를 첨가하여 다른 탄

소원에 의한 색도제거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환원제들(sulfide, dithionite)은 산소의 공급이 
차단된 혐기 조건에서 azo dye의 chromophore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13,14,15) sulfide의 농도

에 따른 Remazol Black B의 제거 실험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토론 
혐기성 슬러지를 이용하여 단일 염료 Remazol Black B(100mg/l)의 제거 실험을 온도에 따

라 실시하였으며, 온도가 35℃일 경우가 시간당 최고의 색도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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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decolorization of Remazol Black B. 
 

 

위 Fig. 1에서 배지중에 사용한 탄소원인 10mM glucose가 아닌 10mM methanol을 사용하여 
단일염료의 색도제거 실험을 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methanol를 탄소원으로 이용할 경우

에는 색도의 제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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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cose as a carbon source -               - Methanol as a carbon source - 
 
Fig. 2. Comparison of glucose with methanol as a carbon source in an anaerobic bio-reactor during 

microbial decolorization. 
 
 

또한, 환원제인 sulfide를 주입하여 화학적 제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sulfide의 주입농도

가 증가할수록 제거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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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emical decolorization of Remazol Black B by adding sul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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