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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feeding mixed samples, VS ranged from 60 to 80% of total costs in 15 days. EC ranged 

from1.21 to 2.45, 1.25 to 2.1 and  1.2 to 1.88mS/cm when worms were fed with a mixture of 

by-products of tidal current and sewage sludge,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and 

food wastes and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sewage sludge and food wastes. 

That means the kinds of mixture don’t have any negative impacts on worms survival. With the 

feed with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and food wastes and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sewage sludge and food wastes, pH shows stable 5.4 to 6.7, and 

6.2 to 7.4 where is suitable for worms. But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and 

sewage sludge is out of proper scope for raising worms, in other words, extra care will be 

necessary. In case of Eh,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and sewage sludge make eh 

negative (-) in early stage so also when feeding worms, also extra care will be needed. NaCl 

ranged from 0.32 to 0.82% or form 0.23 to 0.61% when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and food wastes and a mixture of by-products of algae producy, sewage sludge and food 

wastes were fed. So taking care of salts will be essential whenever feeding. 

Keywords : Algae producy, Seawagesludge, Foodwaste, VS

✝
Corresponding author : hangmu3315@hanmail.net



70 창호 양용운, 

기물 원화 권 호, 18 , 4 , 2010

서론1. 

근     용한 CO2 고 

  탄  가스   시키는 에 지

 등에 한  장 용   실용  등 

다 한 연 가 하게 루어지고  다
1)

그. 

러나 CO2 고   에 지  후    

산  다 한 용  등   미 한 것

 나타났다 특  처리 공  후 는 . 

 산  다 한 능  질  포함 어 

어 사료 퇴비  등 다 한 에  원 가 , 

가능한 질   다
2)
.

한편 내 생 는 폐  하 슬러지  

식 폐  원 가 가능한 질 나 

런  폐 리  시행규 등  “ ” “ ” 

내  경  강 에  하 슬러지  식· 

쓰  해   지  직매립 지 등  

생 폐 에 한 처리에 많  어 움  겪고 

는 실 다 하 슬러지는 직매립 지  . 

  해  지  상 에 2011 2 

생  하 슬러지 톤  가운   해7,718 /

 처 고  매립  각(61%) (4%) 

고 재 용   나타나고 다(16%) , 16% . 

식 쓰 는 톤 생 어 711,393 / (08 ) 

사료  퇴비 등  재 용 (28%) (23%) 

고  해  처 고 어 식(24%)

쓰  처리 처 에 생 는 용  해· 

 지가 상 는  많  어 움2015

 상 다 에 근 폐  원  . 

에 한 연 가 다 하게 루어지고 

러한 연  가운  토 생  지  , 

용하여 폐  처리하고 처리 후 생

는 변토는 토 개량  원  하는 3)  

시도 고 는 시 에  용 후 

는  산  하 슬러지  식 쓰  

합하여 토 생  지   용 산, 

  처리  원  목   산

과 하 슬러지  식 쓰  처리  연계처

초 록

근  용한 다 한 용  연   용 후 는  산  원  하

여 경  강  처리에 곤란  겪고 는 하 슬러지  식 쓰  합 연계처리  목  

시료  각각  산 하 슬러지 산 식 쓰    산 하 슬러지 식+ , + + +

쓰  각각  합하여 한 후  항목  지  생  가능 지  pH, VS, EC, Eh, NaCl

하여  질  지  처리 가능  한 실험  간 행하 다15 .

합시료  후 는 간 체  값   나타났  는 산 하 슬러지VS 15 60 80% EC +∼

 산 식 쓰    산 하 슬러지 식 쓰  합  시 각각 + + +

  나타나 시료  합 에 상 없  지  생  가능1.21~2.45, 1.25~2.1 1.2~1.88mS/cm

한 것  나타났다 그러나 는 산 식 쓰    산 하 슬러지 식 쓰. pH + + +

 합  시 간 각각   지  생 에 한 값  나타내었15 5.4 6.7 6.2 7.4 ∼ ∼

나  산 하 슬러지 합시료는 지  생 에   어나 주 가 필 한 것  +

나타났다 또한 는  산 하 슬러지  합시료  시 값  나타내어  공.  Eh + (-) 

시 주  필 하  산 식 쓰    산 하 슬러지 식 쓰, NaCl + + +

 합사료 시   나타나 지   시 염 에 한 주 가 0.32~0.82% 0.23~0.61%

필 한 것  나타났다.

핵심용어  산 하 슬러지 식 쓰 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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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가능   연  시행하 다.

실험재료 및 방법2. 

실험재료2.1 

 산  담  (Chlorella schroteri) 

 통한 CO2 고  후 생 는  산 

  산  시료  탈  여과 건  → → 

합 또는 쇄 상 말   , → → 

하 다 하 슬러지는 시 하 말 처리장에  . Y

슬러지  하  처리 후 생 는 시료  

채취하 식 쓰 는 재 식  , P

원  업체에  쇄 별  미 쇄, , , → 

별 탈  등  처리 과  후 시료  채취하여 → 

사용하 다.[Fig. 1]

실험 및 석방법2.2 

본 실험  지  용하여  산  

하 슬러지  식 쓰  연계처리  하여 

각각 시료  학  특   통하여  

산 하 슬러지 산 식 쓰  + , +

  산 하 슬러지 식 쓰  + +

게비  각각   합하여 1:1, 1:1 1:1:1, 

[Fig. 2]  같  스 폴 재질  지  사 상

에 여하여 처리 가능  사  목  15

간 등  지  생 경  pH, VS, EC, Eh 

사하 다  지  사 상에는 하단에 변. 

토    후 크  20cm 5 10∼ ㎝ 

지  여 (Lumbricus rubellus) 500g

한 후 도   각각  20±5 70±5%℃ 

 지하 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unit.

실험에 사용한 시료  학  특  통

한 지  처리 가능  사  하여 함

량  토 학 4)에 하여 에  강열 600℃

감량하   는 시료   비  pH EC

 진탕한 후 여  하 다 시료  1:5 . 

 [Table 1]과 같다.

⇨ ⇨ ⇨

Filter Liqefied  sample

⇧ ⇩

⇨

centrifuges
(Changdang Univ.)

Dryer Mixin Dust sample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alga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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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3. 

시료의 이 학  특성3.1 

지  용하여  질  처리할  

지   학  상  지  생 에 

한   는   지

 생 에 합한 경  는  pH 5~8, 

함량  는 그리고 염 도70%, VS 40~60% 

는 상에 는 사 하는 것   0.5% 

다 특  산 원 도도5). pH, VS, , , 

리도   도는 지   시 

한 지  용 고 다
6)

본 연 에 사용. 

한 시료  특  살펴본 결과 [Table 2]에 나타

난  같  합시료 각각 단독 시  

산  지  식 쓰 는 염  등  pH

지  항목  지  생 에 향  미  것  

나타났다.

합시료 지렁이 급이시 특성변3.2 pH 

지 는 근처  경  하는 것pH 7.0 

   지  처리시 , 

에는 산 생에  산 가 루어지

진행 간 지      , 

모니  생  하여 리   과

 통하여 처리  마지막 단계에 는 모니

에 하여  가 낮 지는 경향  pH

다7) 본 실험에  합시료  지   . 

 후 간  변  살펴본 결과 15 pH [Fig. 1]

에 나타난  같    합시료는  Sample A

 동  지 가 생  가능한   10 pH 5

 값  어나 주 가  었  8 Sample∼  

  합시료는 각각  B Sample C 5.4 6.7 ∼

 나타나 지  생 에 당한 것6.2 7.4∼

 나타났다.

합시료 지렁이 급이시 특성변3.3 VS 

토 생  지 는 토    

취하여 생 하므   내   함량  

한 항목  과학 처 연 보고
8)
에 하

  값에  지  생 에 향  없41 84%∼

는 것  보고하 다 라  본 실험에 사용  . 

시료는 간 동    60~80%

 나타나 지  생 에 향  주지 는 것

 나타났다.[Fig. 2]

합시료 지렁이 처리시 특성변3.4 EC 

지 는 생 에 합한 는  EC

 에  지  생10,000~15,000 hos/cm㎛

Parameters Unit Methods and Instruments

pH
VS
Eh
EC

NaCl

-
%
mV

ms/㎝
%

pH meter (InoLab pH Level 1)
Volatile suspended solids ignited at 600℃

ORP meter (InoLab pH Level 1)
EC meter (TOA CM-20)

NaCl meter (TOA CM-20)

[Table 1] Summary of Analytic Methods for Sewage Sludge

Item pH VS %) EC (mS/cm) Eh (mV) NaCl (%)

Algae product 9.5 10.2∼ 70.0 82.1∼ 0.54 1.0∼ -55.20 18.30∼ 0.01 0.06∼

Sewage sludge 6.9 7.5∼ 42.2 67.6∼ 0.92 1.3∼ -25.35 58.10∼ 0.08 0.10∼

Foodwaste 4.0 5.7∼ 74.0 86.2∼ 1.4 3.80∼ 80.00 160.2∼ 0.90 1.60∼

[Table 2] Physical Property of Experiment Sample



J.of KORRA, Vol. 18, No. 4, 2010

원저   지렁  퇴비화에 한 류 부산물 재활용 가능 에 한 기초 연구   73

가능한 것  보고 었다 9) 본 연 에  . 

는 EC [Fig. 3]에 나타난  같  간 동

    는 각Sample A Sample B Sample C

각  1.21~2.45, 1.25~2.1 1.2~1.88mS/cm

 나타나 생 에 합한  나타났 , 

가 시간  지남에 라 변 는 경향  슬러EC

지 에 라   값  변 에 라 다  EC

것  단 다. 

Sample A : Algae product
Sample B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Sample C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 Foodwaste

[Fig. 1] pH variation during the continuous vermicomposting.

Sample A : Algae product
Sample B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Sample C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 Foodwaste

[Fig. 2] VS variation during the continuous vermi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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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료 지렁이 급이시 특성변3.5 Eh 

지 는  생   값   Eh (+)

값   지  생  가능 한 것   

다10) 라  지   할  식. 

쓰  산 원  값  하여 지, 

  상태  하   , 

 가능 과 처리과  할  다11). 

본 연 에 는 [Fig. 4]에 나타난  같  

 시료  시 값  나타Sample A (-) 

내어  공 시 주  필 하 , Sample 

Sample A : Algae product
Sample B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Sample C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 Foodwaste

[Fig. 3] EC variation during the continuous vermicomposting.

Sample A : Algae product
Sample B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Sample C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 Foodwaste

[Fig. 4] Eh variation during the continuous vermi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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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체   값  B, Sample C (+)

나타내어 지  생 에 합한 것  나타

났다.

합시료 지렁이 급이시 특성3.6 NaCl 

변

지 는 염  도가 하에  생5,000ppm

 가능한 것   는  본 실험에

는 [Fig. 5]에 나타난  같   Sample A

 값  간 동   지NaCl 0.03~0.05

 생 에 한 나  Sample B

는 각각  Sample C 0.32~0.82% 0.23~0.61%

 나타나 지  생 에 향  미 는 것  

나타났다 염 도  변 는 시료 합시 리. 

 합에  염  도   루어지나, 

식 쓰  염  향에 한 주 가 필 한 

것  단 다.

결론4. 

 용한 용  후 는  

산  경  강  처리에 곤란  겪고 는 

하 슬러지  식 쓰  합 연계처리  

목  시료  합  각각 하여 

한 후  항목  지  pH, VS, EC, Eh, NaCl

생 지  간 처리 가능  실험  15

행한 결과 다 과 같다.

1. 는 합시료  후 간 체  값  VS 15

 는  60 80% EC Sample A Sample ∼

 에  각각 B Sample C 1.21~2.45, 1.25~2.1 

  나타나 시료  합 1.2~1.88mS/cm

에 상 없  지  생  가능한 것

 나타났다.

는     합시료2. pH Sample B Sample C

 시 간 각각  15 5.4 6.7 6.2∼ ∼

 지  생 에 한 값  나타내7.4

었 나  합시료는 지  생Sample A

에   어나 주 가 필 한 것

 나타났다 또한 는  .  Eh Sample A

합시료  시 값  나타내어 (-) 

 공 시 주  필 하  , NaCl

  합사료 시 Sample B Sample C

  나타나 지0.32~0.82% 0.23~0.61%

  시 염 에 한 주 가 필

Sample A : Algae product
Sample B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Sample C : Algae product + Sewage sludge + Foodwaste

[Fig. 5] NaCl variation during the continuous vermicom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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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나타났다.

시료  합시   3. Sample A Sample B 2

 질보다는  같  Sample C 3

 질  지 값  지  생 에 

합한 것  나타났다.

향 후 합시료  합비에  4. 

에 한 처리 효 지  개체  생장, 

  식량 등  연 가 필 한 것  

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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