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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157 장출혈성대장균 검출을 위한 증균배지 및 선택배지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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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enrichment broth and selective media for the detection of
non-O157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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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pecific and rapid enrichment and growth conditions for the most important, classic non-O157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 serogroups were assessed. Three enrichment broth types, namely, EC medium
with MUG broth, BRILA broth, and mTSB broth with novobiocin,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optimum enrichment
broth for EHEC isolation. Four kinds of selective media, namely, ENDO agar, Chromocult agar, TBX agar, and
CHROMagarTM STEC medium,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optimum one for non-O157 EHEC isol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incubation in EC medium with MUG broth at 42oC for 20 h is optimum for the enrichment of non-O157
EHEC. TBX agar was identified to have the highest specificity among the tested media. Consequently, a combination of
complementary selective media according to serotype must be considered for comprehensive isolation of specific EH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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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Verotoxigenic Escherichia coli (VTEC)는 장 점막에 부착 후

verotoxin (Stx)의 강력한 세포 독소를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질균(Shigella dysenteriae)이 생성하는 독소와 거의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Shigatoxin이라고도 한다. Verotoxin은 Stx1,

Stx2 두 가지 형으로 분류되며 두 독소를 모두 생산하는 균과 어

느 한쪽만 생산하는 균이 있고, 두 독소는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특성과 작용 기작은 비슷하나

Stx2가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1-3).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은 VTEC의 하위

group으로 사람에게 출혈성 대장염(Hemorrhagic colitis, HC)과 급

성 신장장애 등을 일으키는 용혈성 요독증후군(Haemolytic uraemic

syndrome, HUS) 등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균으로(2-4,5) 1983년

미국에서 햄버거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병의 원인으로 E. coli

O157:H7이 처음 보고된 후(6), EHEC로 인한 식중독의 발병이 계

속 증가하고 있다. EHEC의 감염식품은 완전히 익지 않은 고기

나 샐러드, 멸균되지 않은 우유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특징은 내

산성으로 pH 2-4에서 생존이 가능하며, 균 자체는 70oC 정도 온

도에서 2분이면 사멸한다(2,7). 아직까지 이 균에 유효한 백신은

없으며, 잠복기는 2-8일이다. 유아의 경우에는 환자의 약 10% 정

도까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그 중 2-7% 정도는 사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자의 경우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률이 50%에 달한다(7). 인체 최소 감염량이 매우 낮아 1.0

log CFU/g 미만의 적은 균량에 의해서도 발병(8,9)하며 전염성이

높고 식중독에 의해 집단발병 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법정 전염

병 제1군으로 지정하고 있다(7).

EHEC는 현재 400개 이상의 혈청형이 존재하나 모두가 HUS

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인체에서 임상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는

E. coli O157이 가장 많으며 non-O157 EHEC 혈청형으로는 O26,

O91, O103, O111, O121, O145등이 알려져 있다(10-13). 과거에는

EHEC에 의한 식중독 발생은 E. coli O157:H7에 의한 것이 대부

분이었기 때문에 검출법 또한 E. coli O157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non-O157 EHEC에 의한 식중독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non-O157 EHEC의 검출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3,9,14-16).

국외의 경우 미국에서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 중 60%

는 non-O157 EHEC에 의한 것이며(7), 2011년에는 유럽에서 채

소류에 오염된 E. coli O104:O4에 의한 식중독으로 3,2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5,9). 국내의 경우 주로 E. coli O26,

O111, O145에 의한 non-O157 EHEC 감염이 보고되었고(17),

2004년 초등학생 68명이 학교급식에 의해 E. coli O91에 의한 식

중독에 집단 감염된 적이 있으며(10), 2006년 오염된 햄버거 패

티 섭취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는 E. coli O104:H4에 의한 HUS

발병사례가 보고되었다(18).

그러나 non-O157 EHEC에 의한 감염 빈도가 국외에 비해 낮

은데 이것은 이들 혈청형에 대한 감염증이 실제로 적을 수 도 있

지만 non-O157 EHEC의 검출법이 확립되지 않아 그 동안 많은

사례를 검출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예상된다(6,10).

*Corresponding author: Yong Sun Cho, Food Analysis Center,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Seongnam 13539, Korea
Tel: +82-31-780-9242
Fax: +82-31-780-9280;
E-mail: yscho@kfri.re.kr
Received May 9, 2016; revised June 22, 2016;
accepted June 24, 2016



324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8권 제 4호 (2016)

또한 EHEC는 식품에 소량 존재하기 때문에 증식과정에서 back-

ground 미생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증식하지 못하여 검출되지 않

았을 가능성도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나와있는 E. coli 배지를 선별하여 non-

O157 EHEC의 혈청형별 증균 및 선택배지에서의 분리 조건을 비

교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검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표준 균주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국가병원체 자원 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 American type culture collec-

tion (ATCC, Manassas, VA, USA)에서 분양은 표준균주 15종, 분

리주 3종으로 tryptic soy agar (TSA; Merck Co., Darmstadt,

Germany)에서 37oC, 24시간 배양 하여 활성화 시킨 후 시험 분

석하였다. Escherichia coli (ATCC 25922), E. coli O111 (ATCC

43887), E. coli O121 (ATCC BAA 2190), E. coli O145:H34

(ATCC BAA 2216), E. coli O157 (ATCC4 3894), E. coli (Stx1,

NCCP 13720), E. coli (Stx2, NCCP 13721), E. coli O26:K6, E.

coli O91, E. coli O103 (isolated strain), Shigella sonnei (ATCC

9290), Salmonella Enteritidis (ATCC 13076), Salmonella Typhi

(ATCC 19430), Klebsiella pneumoniae (ATCC 10031), Citro-

bacter freundii (ATCC 8090), Pseudomonas spp. (ATCC1 3261),

Enterobacter aerogenes (ATCC 13048), Yersinia entrocolitica

(ATCC 9610) 총 18종의 균주를 사용하였다.

증균배지 성능 및 배양 조건 비교

시험구로 사용한 균주는 E. coli 3종, EHEC 혈청형별 7종을 분

석하였으며 대조구로는 E. coli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그람 음성

균 8종을 선택하여 증균배지에 EC medium with 4-methylumbel-

lifeny-β-D-glucuronide broth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Brilliant-green bile lactose broth (Merck Co.), modified

typtic soy broth with novobiocin (Merck Co.) 3종을 선택하여 증

균배지 10 mL에 각 균을 0.5 McFarland로 희석하여 동일량 접종

하고 접종하고 42, 44.5oC에서 배양하며 20, 24, 48시간 별 생육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처리는 비생장(no growth)는 0, 생장

(growth) E. coli는 1, 억제생장(growth inhibition; E. coli 외의 균

생육)는 −1으로 3반복 실험 실시 후 나온 값의 합으로 증균배지

검출율을 계산하였다.

선택배지 성능 비교

혈청형별 선택배지의 성능 비교를 위해 K. pneumoniae, C.

freundii, En. aerogenes, E. coli와 혈청형 균주 총 5종의 균을

100 CFU/g이 되도록 시험액 제조 후 ENDO agar (Merck Co.),

Chromocult agar (Merck Co.), TBX agar (Merck Co.), CHRO-

MagarTM Shiga toxin-producing E. coli medium (CHROMagar,

Paris, France) 각 4종의 선택배지에 3장씩, 한 배지당 시험액을

250 μL씩 분주하고 도말 하였다. 시험구로 7종의 EHEC 혈청형

및 verotoxin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2종을 사용하

였다. 37o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특징적인 집락의 형

태를 관찰하여 전형적인 양성 5개 집락, 음성 5개 집락을 추정

균주로 분리하였다. 분리한 집락 10개에 대하여 각 혈청형 확인

을 위한 PCR을 수행하고 양성(True Positive), 위양성(False posi-

tive), 위음성(False Negative), 음성(True Negative)을 판정하였다.

결과는 아래 산출식을 이용하여 민감성(sensitivity), 특이성(speci-

ficity), 효율성(efficiency)으로 계산하였다.

PCR을 이용한 대장균의 혈청학적 검사

대장균의 혈청학적 검사를 위해 O26, O157, O145, O111,

O121, O103, O91의 혈청형에 대해 rfb (o-specific polysaccha-

ride), wzx (o-unit flippase), wbsD (aminotransferase)의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rimer를 사용하였다(Table 1)(19,20). PCR

반응액은 1 U Taq polymerase, 250 μM 각 dNTPs, 10 mM Tris-

% Sensitivity＝
True positive

×100
True positive+False negative

% Specificity＝
True negative

×100
True negative+False positive

% Efficiency＝
True positives+True negatives

×100
Total

Table 1. Oligonucleotide primer used various E. coli serogroups

Pathogen Target gene (bp) Primer (5'-3') Reference

O26 wzx (152)
GCG CTG CAA TTG CTT ATG TA

Angela et al. (2011)
TTT CCC CGC AAT TTA TTC AG

O157 rfbE (259)
CGG ACA TCC ATG TGA TAT GG

Angela et al. (2011)
TTG CCT ATG TAC AGC TAA TCC

O145 wzx (374)
TGC TCG ACT TTT ACC ATC AAC

Zachary et al. (2012)
AAC CAA CAC CAT ACA CCT TGT CTT

O111 rfb (406)
TAG AGA AAT TAT CAA GTT AGT TCC

Angela et al. (2011)
ATA GTT ATG AAC ATC TTG TTT AGC

O121 wzx (587)
TCA TTA GCG GTA GCG AAA GG

Zachary et al. (2012)
TTC TGC ATC ACC AGT CCA GA

O103 wzx (1,117)
TTC ATC ACA AGT TTC ACA AG

Angela et al. (2011)
CGT AAT CAC CTT GAT TTT CT

O91 wbsD (940)
GAT GAA TCA ACC TTA TCG AG

Angela et al. (2011)
CTG CTT ATG TAT AGG AAT T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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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 30 mM KCl, 1.5 mM MgCl
2
가 포함된 reaction buffer

(AccuPower PCR Pre mix, Bioneer, Daejon, Korea)에 10 pmol

의 primer에 순수 분리된 단일 집락을 template로 총 반응액을 20

μL로 하였다. PCR 반응 조건은 pre-denaturation 94oC 5분 후, 35

cycle의 94oC 30초, 55oC 75초, 68oC 75초로 반응하였고 최종

extension은 68oC 7분 반응 시켰다. 증폭된 DNA는 2% agarose

gel (Takara, Kyoto, Japan)을 100 V로 30분간 전기영동 후 ethidium

bromide (1 μg/mL)에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로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증균배지 성능 및 배양 조건 비교

증균배지 성능 및 배양 조건의 비교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E. coli 및 EHEC 혈청형 7종과 verotoxin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병원성 대장균 2종에 대해 growth E. coli 값이 클수록 검

출율이 높다고 판단 하였다. 증균배지 3종을 대상으로 검출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EC-MUG 배지는 42oC에서 24시간이상 배양

시 30, BRILA 배지는 42oC에서 20시간 이상 배양 시 30으로 가

장 높았고, mTSB 배지는 48시간 이상 배양하여도 28로 다른 배

지에 비해 낮았다. 기존 E. coli 검출방법으로 알려진 44.5oC에서

24시간 배양하는 것보다 42oC에서 배양하는 것이 검출율이 높았다.

EHEC를 제외한 그람 음성균 8종에 대한 growth inhibition가

높을 수록 배지 검출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EC-MUG 배

지 42oC에서 20시간 배양했을 때와 EC-MUG 배지 44.5oC에서

20, 24, 48시간 배양했을 때 그람 음성균 8종 모두 증균되지 않

았다. 따라서 growth inhibition는 EC-MUG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EC-MUG 배지에서 42oC에서 48시간 배양

시 −7, BRILA 배지와 mTSB 배지는 42oC에서 48시간 배양 시

−15로 배지효율이 가장 낮아 위 조건에서의 48시간 배양은 지양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증균배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목적하는 균주를 잘 자라게 해서

분리하기 위함이다. 만일 식품이 한 종류의 균에 오염되어 있을

경우는 균주의 증식만 높이면 되지만 일반적인 식품은 다양한 균

주에 오염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균에 오염되어 있을 때는 목

적하는 균만 선별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균들의 생장

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지에는 일정량의 영양분만 존재

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서로 경쟁하여 우점

을 형성한 미생물만이 증식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균이 잘 자라

는 배지를 사용할 경우 경쟁을 통해 EHEC의 생육을 저해할 가

능성 있기에 특이성이 있는 증균배지를 선택하는 것이 background

미생물에 의한 위양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 생

각된다.

위 연구 결과 목적하는 EHEC 균주의 증균배지 별 검출율은

EC-MUG 증균배지가 EHEC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검출율이 확인

된 반면 E. coli를 제외한 그람 음성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검

출율을 나타내었다. 미농무성 또한 background 미생물이 많을 경

우 EHEC는 42°C 배양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가장 최적

의 배지는 EC-MUG 증균배지로 42oC에서 24시간 배양하면 EHEC

의 효율적인 증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택배지 성능 비교

CHROMagarTM STEC는 시가독소 생성 대장균의 검출을 위한

발색배지로서 대표적인 시가독소생성 대장균 혈청형은 자주색,

그 외 대장균군은 무색, 파란색 집락을 형성한다(21). CHROMagarTM

Table 2. Results of growth enrichment broth

Enrichment EC-MUG BRILA mTSB

Incubation temperature 42oC 44.5oC 42oC 44.5oC 42oC 44.5oC

Incubation time (h) 20 24 48 20 24 48 20 24 48 20 24 48 20 24 48 20 24 48

Control E. coli 3 3 3 2 3 3 3 3 3 3 3 3 1 2 3 1 2 2

serotype

E. coli O26 3 3 3 3 3 3 3 3 3 2 2 2 3 3 3 2 2 3

E. coli O91 3 3 3 2 2 2 3 3 3 3 3 3 3 3 3 2 2 2

E. coli O103 3 3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3

E. coli O111 3 3 3 2 2 2 3 3 3 0 0 0 3 3 3 2 2 2

E. coli O121 3 3 3 2 3 3 3 3 3 1 2 2 3 3 3 0 2 2

E. coli O145 2 3 3 2 2 3 3 3 3 1 2 2 3 3 3 2 2 3

E. coli O157 0 3 3 0 0 0 3 3 3 0 0 0 2 2 2 0 0 0

toxin
E. coli (Stx1) 3 3 3 0 0 0 3 3 3 0 1 2 2 2 2 0 0 0

E. coli (Stx2) 3 3 3 2 3 3 3 3 3 3 3 3 3 3 3 3 3 3

etc.

Shigella sonnei 0 0 0 0 0 0 -2 -3 -3 0 0 -1 -2 -2 -2 0 0 0

Salmonella enteritidis 0 -1 -1 0 0 0 -2 -2 -2 0 0 0 -1 -1 -2 0 0 -1

Salmonella typhi 0 0 -1 0 0 0 -2 -2 -3 0 0 0 -3 -3 -3 -2 -2 -2

Klebsiella pneumoniae 0 0 -2 0 0 0 0 0 -2 0 0 0 -1 -2 -3 0 0 -1

Citrobacter freundi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Pseudomonas sp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nterobacter aerogenes 0 -1 -2 0 0 0 -1 -2 -2 0 0 0 -1 -1 -2 -1 -1 -2

Yersinia entrocolitica 0 0 -1 0 0 0 0 -1 -3 -1 -1 -1 -1 -2 -2 0 0 0

E. coli growth 26 30 30 18 21 22 30 30 30 15 19 20 26 27 28 15 18 20

Growth inhibition 0 -2 -7 0 0 0 -7 -10 -15 -1 -1 -2 -9 -11 -15 -3 -3 -6

Total 26 28 23 18 21 22 23 20 15 14 18 18 17 16 13 12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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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C에서 E. coli O26, E. coli O145, E. coli O157, E. coli

(Stx2)을 분주한 배지에 음성 의심 집락은 자라지 않았고 양성 의

심 집락만 자랐으며 양성 의심 집락을 PCR 확인 시 모두 양성

균주로 확인되었으므로 민감성이 100%로 굉장히 높았으나 recovery

가 다른 배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CHROMagarTM STEC에서

EHEC의 생육은 좋지 않았다. 식품 중에 존재하는 EHEC의 균량

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분히 증균이 되지 않은 배양배지에서

EHEC를 분리하는 선택배지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 외 5종의 혈철형이나 독소를 가진 균은

CHROMagarTM STEC에서 양성 의심 집락, 음성 의심 집락이 전

혀 생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E. coli O26, E. coli O145, E. coli

O157, E. coli (Stx2)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Table 3). ENDO agar는 대장균/군 검출을 위한 배지

로서 유당을 발효하는 균은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가진 집락을

형성, 유당을 비발효하는 균은 무색의 집락을 형성한다(22). 9종

의 균 중 E. coli O103이 100%의 가장 높은 검출율을 보였다. 반

면, E. coli O121은 대장균의 전형적 집락인 녹색의 금속성 광택

이 아닌 자주색의 대장균군의 양상이 나타났다. 이 실험에서는

미지의 균주일 경우를 전제로 하였기에 다른 혈청형 균들과 동

일하게 녹색 금속성 광택을 보이는 집락을 양성으로 판단하였

다. 그로 인해 선택한 집락 모두 위양성, 위음성이 되어 검출율이

0%를 보였다. 따라서 non-O157 EHEC 검출 시험시 ENDO agar

를 사용하였을 때는 대장균군 및 대장균 양상의 집락을 모두 시

험해 보아야 한다. 식품에 오염이 되어있을 경우에도 ENDO agar

에서 E. coli O121은 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4).

Chromocult agar는 대장균/군 검출을 위한 배지로 salmon-gal에

의해 β-D-glucuronidase가 분해되어 대장균군은 자주색, 대장균은

보라색 혹은 파란색을 띄는 집락을 형성한다(23). E. coli O103,

E. coli O111이 100%의 검출율을 보였으나, E. coli O157은 위양

성과 위음성이 많이 나타나 검출율이 9%로 가장 낮았다(Table 5).

TBX agar는 X-glucuronide기질을 첨가한 발색배지로 β-glucu-

ronidase enzyme활성에 의해 대장균을 검출하는 원리로 E. coli는

녹색, E. coli O157은 하얀색, 그 외 대장균군은 하얀색 혹은 녹

-베이지색 집락을 형성한다(21). TBX agar는 ENDO agar, Chro-

mocult agar 와 마찬가지로 E. coli O103이 검출율 100%로 가장

높았으며, 50%의 가장 낮은 검출율을 보인 E. coli O91을 제외

한 8종의 균은 위양성이 나타나지 않아 4종의 배지 중 가장 높

은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특이성과 효율성 또한 다른 배지에 비

해 높아 4종의 선택배지 중 80%의 최고 검출율을 보였다(Table

6).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분리법이 확립되어있는 E. coli O157:

H7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non-O157 EHEC의 다양한 혈청형을 효

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배지의 비교가 목적이었는데, E. coli

O157을 제외한 non-O157 EHEC에 가장 효과적인 배지를 확인결

과 TBX agar가 검출율 80.5%로 가장 높았다(Table 7).

최적 선택배지는 민감성, 특이성, 효율성의 평균이 높을수록 검

출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결과 검출율이 가장

높은 배지도 단독으로 사용했을 경우 다양한 EHEC 혈청형 균을

검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개별 분리배지의 경우 분리 효

율이 월등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의 분리배지를 동시에 사용하여야 식품에서 검출 확률을 증가시

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24) EHEC를 효과적으로 검출하

고자 할 경우 TBX agar와 보완이 가능한 그 외의 배지를 사용

하여야 효과적인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배지

가 혈청형에 따른 분리효율이 다르므로 목적하는 혈청형이 있다

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참조하여 가장 적합한 배지를 선택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3. Evaluation of CHROMagarTM STEC medium 

STEC Agar

Strain O26 O91 O103 O111 O121 O145 Stx1 Stx2 O157 Detection Avg.

True positive 5/5 - - - - 5/5 - 5/5 5/5 　

True negative - - - - - - - - - 　

False positive 0/5 - - - - 0/5 - 0/5 0/5 　

False negative - - - - - - - - - 　

Sensitivity (%) 100 0 0 0 0 100 0 100 100 44

Specificity (%) 0 0 0 0 0 0 0 0 0 0

Efficiency (%) 50 0 0 0 0 50 0 50 50 22

Ave. 50 0 0 0 0 50 0 50 50 22

*- : Positive colony and Negative colony are no growth

Table 4. Evaluation of ENDO Agar medium

ENDO Agar

Strain O26 O91 O103 O111 O121 O145 Stx1 Stx2 O157 Detection Avg.

True positive 3/5 3/5 5/5 4/5 0/5 4/5 3/5 1/5 4/5 　

True negative 5/5 5/5 5/5 5/5 0/5 5/5 5/5 4/5 5/5 　

False positive 2/5 2/5 0/5 1/5 5/5 1/5 2/5 4/5 1/5 　

False negative 0/5 0/5 0/5 0/5 5/5 0/5 0/5 1/5 0/5 　

Sensitivity (%) 100 100 100 100 0 100 100 50 100 81

Specificity (%) 71 71 100 83 0 83 71 50 83 68

Efficiency (%) 80 80 100 90 0 90 80 50 90 73

Ave. 84 84 100 91 0 87 84 50 9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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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non-O157 EHEC의 다양한 혈청형에 적용 될 수 있는 효

율적인 배지의 개발이 필요하며 배지의 개발 시 적절한 기질을

사용하여 검출하고자 하는 세균의 생육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non-O157 EHEC의 혈청형별 증균 및 선택배지에서

의 분리 조건 및 비교 시험을 하여 최적의 검출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EC medium with MUG broth, BRILA broth,

mTSB broth with novobiocin 3종의 증균배지 성능 및 배양 조건

의 비교 결과 EC-MUG 증균배지를 42°C에서 24시간 배양하면

EHEC의 효율적인 증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NDO agar, Chromocult agar, TBX agar, CHROMagarTM STEC

medium 4종의 선택배지에 가장 효과적인 배지를 확인결과 TBX

agar가 검출율이 가장 높았으나 1종의 배지를 사용했을 경우 다

양한 EHEC 혈청형 균를 검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

므로 EHEC를 효과적으로 검출하고자 할 경우 TBX agar와 보완

이 가능한 그 외의 배지를 사용하여야 효과적인 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배지가 혈청형에 따른 분리효율이 다

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가장 적합한 배지를 선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O157 EHEC의 적절한 기질을 사용

하여 다양한 혈청형을 모두 검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지의 개

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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