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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developed countries, food-born diseases have decreased and 
hospital laboratory have taken more simple method rather than complex 
enrichment-selective methods. But detection rate of pathogenic bacteria in stool culture 
was not so high.  

Methods：We mixed 4 pathogenic bacteria (S. typhi, S. flexneri, V. cholerae and Y. 
enterocolitica) with 3 stool specimens from healthy persons (for Y. enterocolitica, 5 
specimens) and innoculated directly or after enrichment (105  bacteria/plate). After 
proper incubation, we counted suspected colonies and calculated true positive rate after 
identification of each colonies. 

Results：For S. typhi, in the case of direct innoculation on the MacConkey, XLD and 
SS agar, positive rate of selected colonies were below 36.6%. After enrichment in SF 
broth for 8 hours, the rate were 80.0%, 83.0% and 70.0% respectively. For S. flexneri, 
the rates were 86.7%, 100%, 93.3% in direct innoculation, and were highest after 
enrichment in GN broth for two hours (93.3% in MacConkey and 100.0% in both XLD 
and SS agar). For V. cholerae, inspite of screening by catalase and oxidase tests, 
positive rate of selected colonies were 0% (0/7 colonies) in direct innoculation on the 
MacConkey. After enrichment in APW about 1 day and on TCBS agar, the rate were 
100%. For Y. enterocolitica , after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for 2 days, most 
selected colonies were Y. enterocolitica on CIN media. 

Conclusion：For more efficient detection of pathogenic bacteria in stool culture, 
combination of direct innoculation on MacConkey agar and on one or two selective 
media after proper enrichment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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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장관에는 다양하고 무수한 상재균이  존재하고 있

어 다른 검체에 비하여 병원균을 분리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병원균의 검출율

은 낮다. 근래에 이르러 설사를 초래하는 소화기계 감

염의 대부분은 개발 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 흔히  발

생하는 질병이지만, 선진국에서도 간혹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이외에도,  살모넬라, 
Campylobacter spp.나 rotavirus와 같은 일부 감염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과 경제발달로 인하여  수인성 감염이  현저하

게 줄었으며, 치료법의 발달로 인하여 이들 질환의 위

험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함에 따라, 분변에서의 병원

균 검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실제 병원 검사실에서 검출방법이  간소화되어 가는  일

면도 있다[2-4]. 더우기, 근래에 경제성을 중요시하여 
병원 미생물 검사실에서 보다  간소화한 방법을  선택해

가는 추세에 미루어, 분변에서의 병원균 검출률에 대

한 재고가 있어야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S. typhi, S. flexneri, V. cholerae, Y. 

enterocolitica 균주를 대상으로  사용배지 및  증균방법과 
선택집락에서의 병원균 분리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상균주 

원광의대 병원 환자의 분변에서  분리되어 보관중이

던 S. typhi, S. flexneri, V. cholerae, Y. enterocolitica 균주 
각 1주씩을 사용하였다. 

2. 분변에서 병원균 분리방법 

대상 균주가 분리되지 않은 정상인의 분변을 실험  
균주당 각각 3검체씩 사용(Y. enterocolitica  경우에는 5
검체)하였다. 간기하면, 분변 1g에 식염수 2ml을 섞은 
후, 시험 균주마다 McFarand 0.5에 맞춘 세균부유액 
300u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10ul를 평판배지에  4분

획으로 접종(105/plate)하였다. 동시에 0.5ml를 대상  균

주의 증균배지 10ml에  접종하여 일정 시간  증균시킨 
후, 평판배지에 계대배양하였다. 즉, S. typhi와 S. flexneri 
경우에는 MacConkey, Salmonella-Shigella (SS), 
xylose-lysine deoxycholate (XLD) agar를 평판배지로 사용

하였으며, 증균배지로는 selenite F (SF)와 Gram-Negative 
(GN) broth를 사용하여, 0시간, 2시간, 6시간, 8시간 및 19
시간동안 증균 후에 평판배지에 계대배양하였다. 의심

되는 집락은 TSI (triple sugar iron) 사면배지와 SIM 
(sulfide indolemotility) 배지에 심어 35℃에 18시간 배양

후에 성상을 관찰하고,  항혈청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V. cholerae는 MacConkey와 thiosulfate-citrate-bile-sucrose 
(TCBS) agar를 사용하였으며, alkaline peptone water (APW)에 
15시간과 23시간 동안 증균하여 평판배지에 계대배양

하였고, 의심되는 집락은 혈액한천배지에 재접종하여 
oxidase, catalase검사 및 그람염색하였으며, 항혈청을 이

용하여 확인하였다. Y. enterocolitica는 MacConkey와 
cefsulodin-irgasan-novobiocin (CIN) agar에 접종하여 실온

에서 48시간 배양하였으며, 의심되는 집락을 TSI와 
SIM배지에 접종하여 35℃에서 18시간배양하여 의심되

는 집락을 Vitek GNI card를 사용하여 동정하였다. 

3. 단위면적당 의심집락수 및 예측도 

4분획 접종한 평판배지에서 의심되는 집락을 선택하

기에 적합한 곳에서 1.5cm × 1.5cm의 정사각형을  표

시하고, 사각형내의 의심되는 집락수를  세고, 일부  집

락(배지당 최소 5개이상)을 선택하여 필요한 검사 및 
동정함으로써 양성 예측도를 결정하였다. 

 

결    과 
 
1. S. typhi의 검출률 변화 

시험균주를 정상인의 3개 분변검체와 혼합하여 각각  
평판배지에 증균없이 접종하였을 때에, 단위면적내에 
의심되는 집락의 총합은 MacConkey 35개, XLD 69개, SS 
77개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양성률은 30.0%-36.7% 범위

이었다. GN broth에 증균하였을 때에는 증균 2시간대에

는 XLD에서 집락수가 가장 많은 반면,  6시간과 8시간

에는 SS 배지에서  가장 많았으며,  양성 예측도는  2시

간대에 MacConkey배지에서 40.0%이외에는 SS에서 
36.7%-46.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증균  19시간째에

는 의심되는 집락수도 감소하였으며 양성률도 0.0-6.7%
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SF broth에 6시간,  8시간 증균

시킨 경우에는 의심되는 집락수도  3가지 배지에서  모

두 244개 이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성률도 50.0- 
83.3%로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19시간 증균한 경우

에는 의심되는 집락수는 268- 484개로 현저하게 증가하

였으나, 양성률은 GN broth에 증균시킨 경우에와 같이 
0.0-6.7%에 지나지 않았다(Table 1). 

2. S. flexneri의 검출률 변화 

증균과정 없이 직접 접종하였을 때의 의심되는 집락

수는 154-281개로 GN broth에 증균시와 비교하여 유사

하였으며, 양성률도 86.7-100.0%로 높았다. GN broth에 
증균하였을 때에는 2시간대에 의심집락수와 양성률은 
179- 293개 및 93.3-100.0%로서 가장 높았으며, 직접 접

종시와 높거나 유사하였다. 또한, XLD배지에 계대배양

시에 2시간,  6시간,  8시간에서의 양성률은 93.3-100.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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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 시간대의 MacConkey나 SS배지에 비하여  높은 
양성률을 보였으며, 19시간 증균시에 각 배지에서의 양

성률은감소하여 46.7-86.7% 범위를 나타내었다. 한편, 
SF broth에 증균시에는 2시간, 6시간, 8시간대에 모두 직

접 접종시에 비하여 의심 집락수도 감소하였으며, 양

성률도 2시간대에 XLD에서 40.0%가 최고였으며, 6시간

대부터는 MacConkey 배지에서 13.3% 양성률을 나타낸 

외에는 모든 배지에서 세균을 분리할수 없었다. 더우

기 19시간대에는 나머지 증균  시간대에 비하여  의심되

는 집락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Table 2). 
 

3. V. cholerae의 검출률 변화 

MacConkey배지에 직접 접종한 경우에 의심집락수는 

34개이었으나, APW에 15시간 및 23시간 증균후 
MacConkey에 계대배양한 경우에는 42개로 다소 증가

하였으며, oxidase와 catalase 검색에서의 양성률은 각각 
28.0%, 40.0%, 55.0%로 증가하였고, 이를 항혈청으로 확

인하였을 때에 직접  접종시의 양성률은  0.0%이었으나 
15시간과 23시간 증균시에는  모두 100.0%를  나타내었

다. 그러나, MacConkey에서의 성적은 TCBS에 직접 접

종하였을 때의 의심되는 집락수 81개, oxidase와 
catalase 검색에 양성율  80.0%(20/25)와 항혈청에 양성률 
100.0%보다는 낮았다. 한편, APW에 증균후에 TCBS에 
계대배양한 경우에는 증균시간에 따른 차이는 심하지 
않았으며, oxidase와  catalase 검색 및  항혈청 확인에  모

두 100.0%의 매우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MacConkey배지에서 oxidase와 catalase에 양성을  보였으

Table 2. Detection of S. flexneri in stool specimens according to selective and enrichment process 

MacConkey  XLD  Salmonella-Shigella 
Enrichment* 

No† (+)/scr‡ (%)  No (+)/scr (%)  No (+)/scr (%) 

Control  9 0/15 0.0 30 0/15 0.0  5 0/15 0.0 
Direct  154  13/15  86.7 233 15/15 100.0 281 14/15  93.3 

GN  2h 193 14/15 93.3 179 15/15 100.0 293 15/15 100.0 

  6h 124 13/15 86.7 167 14/15 93.3  71 13/15 86.7 

  8h 94 11/15 73.3 288 14/15 93.3 100 10/15 66.7 

 19h 50 7/15 46.7 36 11/15 73.3 87 13/15 86.7 

SF  2h  25  0/15  0.0  26  6/15  40.0  5  2/11  18.2 

  6h  23  2/15 13.3  18  0/10  0.0  20  0/10  0.0 

  8h  45  0/11  0.0  25  0/10  0.0  42  0/10  0.0 

 19h  113 0/15 0.0  48 0/15 0.0 148 0/15 0.0 

*,†,‡: same as the Table 1. 
 

Table 1. Detection of S. typhi in stool specimen according to selective and enrichment process 

MacConkey  XLD  Salmonella-Shigella 
Enrichment* 

No† (+)/scr‡ (%)  No (+)/scr (%)  No (+)/scr (%) 

Control  22 0/15 0.0 33 0/15 0.0 47 0/15 0.0 
Direct  35 10/30 33.3 69 11/30 36.7 77 9/30 30.0 

GN  2h 42 6/15 40.0 105 4/15 26.7 58 7/15 46.7 

  6h 49 2/30 6.7 58 8/30 26.7 113 11/30 36.7 

  8h 30 2/30 6.7 59 5/30 16.7 128 14/30 46.7 

 19h 34 1/15 6.7 50 1/15 6.7 41 0/15 0.0 

SF  6h 244 18/30 60.0 336 18/30 60.0 515 15/30 50.0 

  8h 342 24/30 80.0 624 25/30 83.3 294 21/30 70.0 

 19h 268 0/15 0.0 484 1/15 6.6 351 1/15 6.7 

* Control: stool specimen from healthy persons without pathogenic bacteria. 
  Direct: direct innoculation on agar plate without enrichment. 
  GN: gram-negative broth, SF: selenite F broth. 
  2h, 6h, 8h, 19h: enrichment time of 2 hour, 6 hour, 8 hour and 19 hour. 
†Sum of total colonies in the rectangular area of 1.5cm x 1.5cm of three specimens. 
‡Sum of positive colonies/number of screened col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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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혈청에 음성반응을 보인 11례와 TCBS에서 황색

의 집락을 생성하였으나 oxidase와 catalase에  음성반응

을 보였던 5례를 그람염색하여 본 결과, 만곡형의 그

람음성 간균을 발견할수 없었다(Table 3). 

4. Y. enterocolitica의 검출률 변화 

검체를 실온 배양하였기에 생성집락수가 적어 5검체

를 사용하였다. Y. enterocolitica 균종이 혼합되지 않은 5
개의 분변을 실온에 48시간 배양하였을 때에 MacConkey
배지에서 yersinia 균종으로 의심되는 집락수는  16개이

었던데 비하여 CIN배지에서는 2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 집락을 TSI와 SIM배지에서 검색하였을 때에 모

두 yersinia를 배제할수 있었다. 한편, yersinia 균종을 혼

합하여 배양한 경우에 MacConkey와 CIN 배지에서의 
의심되는 집락수는 184개와 196개이었으며, 검색시의 
양성률은 모두 100.0%이었다(Table 4). 

  
 
 

고    찰 
 

세균 감염은 선진국에서는 설사원인의 15%미만을 
차지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설사원인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1]. 이 등[4]은 분변에서의  원인

균 검출율을 2.6%라 보고한 바 있으나 내원한 환자들

의 설사의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으며, 
이는 무수한 위장관내의 상재균  때문에 병원균의  분리

동정에 어려움이 있고, 병원성 E. coli나  C. difficile에서

와 같이 생화학적으로는 상재균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독소나 기타 세균의 특성에  의하여 질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는 등의 검체상의 특성에 일부 기인할  것으

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독소나 세균항원을 직접 확인

하는 세포 배양법이나 면역학적 방법, DNA를 확인하는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등장하고는 있으나, 세균감염에 
의한 경우는 아직도 상재균을  억제하고 원인균을  분리 
검출하는 세균 배양법이 주된 방법이기에, 검사실에서

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일반 분변배양시 목

적으로 하는 균종과 의뢰에  의하여 배양하는  균종에 
대하여 임상의와 협의하여 적절한  목적 균종을  구분하

여야 하고, 대상 균종에 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

여서도 지역과 환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변화를  시도하

여야 한다[5]. 
분변에서 살모넬라 균종이나 시겔라  균종을 검출시

에 액체 증균배지를 이용한  증균법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써, 분변에서 E. coli는 최고 109/g 정도까지도 
존재할수 있으므로, 특히 살모넬라 보균자나 경한 시

겔라 감염(200균주/g까지도 가능)시에 유용하다고 한다

[6].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세균량은  결과 판정의  용이성

을 위하여 10uL에 105세균을 평판배지마다 접종하였다. 
흔히 병원 검사실에서 분변에 사용하는 증균배지는 
selenite broth와 GN broth가 있는데, selenite broth는 살모

넬라에 대한 선택도가 높은  반면 시겔라를  억제한다고 
하며, GN broth는 장내세균을 억제하는 정도가 selenite 
broth보다는 낮아 일반적으로 시겔라 균종을 포함한 분

변의 배양에 권장된다[6,7]. 이들 증균배지는  억제도의 
차이 때문에 계대배양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GN broth
에서는 4-6시간이내에, selenite broth에서는 8-12시간이내

에 XLD나 HE 혹은 SS배지와  같은 상재균의  억제배지

에 계대배양할 것을 권장하는데, 일정 시간을 초과 증

균시에는 상재균 억제능이 약화되어 상재균이 상대적

으로 과증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편,  살모넬라와 

Table 3. Detection of V. cholerae in stool specimens according to selective and enrichment process 

 MacConkey  TCBS 
 oxidase/catalase oxidase/catalase 

Enrichment* 
No† 

-/- -/+ +/- +/+(%) 
Ab‡ (%)  No† 

-/- -/+ +/- +/+(%) 
Ab‡ (%) 

Control 19 0 16 5  4(16.0)  0   (0.0)    6 14 0 0    1(6.7)  0   
(0.0) 

Direct 34 2 14 2  7(28.0)  0   (0.0)   81  5 0 0  20(80.0) 20 (100.0
) 

APW 15h 42 1 10 1  8(40.0)  8 (100.0)  760  0 0 0 20(100.0) 20 (100.0
) 

 23h 42 0  9 0 11(55.0) 11 (100.0)  784  0 0 0 20(100.0) 20 (100.0
) 

*,†same as the Table 1, APW: alkaline peptone water. 
‡ number of colonies that agglutinated with polyvalent O1 antiserum to V. cholerae. 

 
Table 4. Detection rate of Y. enterocolitica in room temperature for 48 hours incubation in MacConkey and CIN agar 

 MacConkey  CIN 

Enrichment* No† (+)/scr‡ (%)  No† (+)/scr‡ (%) 

Control  16  0/15   0.0    2  0/15   0.0 
Direct 184 15/15 100.0  196 15/15 100.0 

*,†,‡: same as the Table 1, except No† calculated from five stoo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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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겔라 균종의 분리에 사용되는  평판배지중 SS배지는 
살모넬라 균종에는 강한 선택성이  있고 배지가  투명하

여 집락관찰이 용이한 반면에, 시겔라 균종을 억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변에서 이들 균종들을 분리

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XLD나 HE 및 
Desoxycholate 배지가 살모넬라와 시겔라 균종까지도 
분리하는데 추천되고 있다[8-12].  

Rohner 등[7]은 selenite broth에 살모넬라 균주가 양성

으로 확인된 34개의 검체중에서 GN broth의 감수성은 
59%라고 하였으며, 평판배지중에서는 보고자에  따라 
SS 혹은 XLD의 우수성이 보고되고 있다[8,9]. 본 실험

에서도 S. typhi의 경우에 8시간내의 증균과정을 비교하면, 
selenite broth에 증균시킨 경우의 검출률은 50.0- 83.3%로 
GN broth에서의 6.7-46.7%에 비하여 높았으며, selenite 
broth에서는 8시간대 XLD에서, GN broth에서는 2시간대 
및 8시간대에 SS배지에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나타내었

다. 또한 S. flexneri의 경우에 8시간 이내의 증균후 계대

배양시 검출률은, GN broth에서는 66.7- 100.0%이었으나 
selenite broth에서는 0.0-40.0%에 지나지 않았고, 
SS(86.7-100.0%)보다는 XLD(93.3-100.0%)에 계대배양한 
경우에 검출률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분변배양은 상재

균에 대한 억제도가 작은 MacConkey나 EMB 
(eosine-methylene blue) 배지중 하나를  기본 배지로 선택

하여 분변을 직접 접종하고, XLD나 HE(Hektoen enteric) 
또는 SS배지중 하나에 직접 접종하며, 동시에 selenite 
broth나 GN broth에 증균시킨 후에 XLD나 HE 혹은 SS
배지에 계대배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6]. 그러나, 시

겔라 균주를 분리하는데 selenite broth와 SS배지의 조합

은 가장 낮은 검출률을 나타낼  것이므로, 경제성  및 
증균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병원검사실에서

는 GN broth가 적합할 것이며, 집락관찰시기에 큰 차이

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MacConkey 하

나를 기초배지로 사용하고, 증균후에 XLD와 SS에 계

대배양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만 하다고 사료되었다. 
한편, 콜레라 감염의 초기에 설사변에 존재하는 V. 

cholerae의 농도는 매우 높아, 대개의 경우에 증균이 

필요하지 않으며[13], 보균자나 질병의 경과추적시에 
증균과정이 권장되고 있다[6]. 또한 비브리오 균종들의 
검출을 위하여 내륙에  위치한 검사실의  경우에는 
MacConkey배지에서 의심되는 집락을 선택하여 oxidase
와 catalase 검사 및  그람염색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해

안에 인접한 검사실에서는  하절기에는 꼭  TCBS배지를 
추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정

상인의 분변과 비브리오 균주를  혼합하여 직접  접종하

였던 MacConkey배지에서의 의심되는 집락과 TCBS에

서 황색을 나타내었으나, 항혈청에 음성반응을 나타내

었던 집락들에 대하여 3가지 검색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모두 비브리오를 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APW
에 증균후에 MacConkey배지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TCBS를 사용한 경우에 의심되는  집락의 숫자가  현저

하게 증가하고 검색시에 모든 집락이 V. cholerae임을 
확인할수 있었는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하

절기에는 꼭 TCBS 배지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TCBS배지에서의 
황색 집락에 직접 항혈청 검사를 하거나 oxidase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위음성소견을 나타낼수 있으므로, 혈액 
한천배지에 계대배양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4]. 

분변에서 Y. enterocolitica의  분리를 위하여서는  ‘cold 
enrichment’ 방법이 있으나 3주정도 소요되므로,  병원검

사실에서는 주로 MacConkey나 선택배지로서 CIN배지

에 분변을 접종하여 실온에서  48시간 배양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15,16]. 본 실험에서 5명의 정상인 분변

중에서 MacConkey배지에 48시간 배양후에 무색의 
1mm미만의 집락이 매우 드물었으며, 단지 1개 검체에

서 다수의 유사한 집락이 관찰되었고 확인 검사에서 모

두 Y. enterocolitica이었던 점이 특이하였으며, 검체에 따

른 영향일 것으로추측되었다. Y. enterocolitica  균주들이 
35℃에서는 운동성이 억제되지만, 당분해 기능은 활성

화되는 점을 이용하여 TSI(A/A, 가스생성 없음)와 SIM
배지(운동성 없음)에 24시간 배양하는 방법을 적용하였

을 때에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urease검사를 추가할수 있겠다[16]. 한편, CIN배지를 사

용하였을 때에는 서 등[16]의 보고에서와 같이 일반 세

균들은 대부분 집락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집락주변이 투명한 ‘bull's eye' 형상의 집락을  형성하는 
경우는 거의 관찰하기 힘들었다. 간혹 발견되는 유사

한 집락이라 할지라도 TSI 소견으로 쉽게 감별할 수 
있기에, Y. enterocolitica를 분리하는데 CIN 배지는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배  경：분변 검체는 상재균이 다량 존재하고 있어 다

른 검체에 비하여 병원균을 분리 및 동정하는데에  복

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병원균 분리률은 높지 않으며, 
근래에 수인성 감염 발생율의 감소에 따라 병원균  검

출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실제 
병원검사실에서 검출방법이 간소화되어 가는 일면도 
있다. 

방  법 ：환자에서 분리된 4가지 병원균(S. typhi, S. 
flexneri, V. cholerae, Y. enterocolitica)을 각각 정상인 3명

의 분변 검체(Yersinia는 5검체)에  잘 혼합하여 직접  및 
증균하여 평판배지당 105정도를 접종 배양하였다.  배양 
후 각 배지에서의 의심되는  집락수와 동정시에  양성률

을 비교하였다. 
결  과：S. typhi의 경우에 MacConkey, XLD and SS agar

에 직접 접종하였을 때의 양성률은  36.6%이하이었으나, 
SF 액체배지에 8시간 증균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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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and 70.0%로 증가하였다. S. flexneri는 동일 배지에 
직접 접종시에 양성률은 각각  86.7%, 100%, 93.3%이었

으나 GN 액체배지에 2시간 증균하였을 경우에는 
MacConkey 93.3%, XLD와 SS 배지에서는 100%이었다. 
V. cholerae는 MacConkey 배지에 직접 접종시에는 
catalase와 oxidase 양성이라 할지라도 검사한 7 집락이 
모두 항혈청에 응집이 없었으나, APW에 하루정도  증

균하고 TCBS에 접종시에는 검사  집락 모두가  항혈청

에 응집을 나타내었다. Y. enterocolitica는 실온에 48시간 
배양시에 CIN 배지에 자란 집락  모두가 Y. 
enterocolitica로 확인되었다. 

결  론：보다 효율적인 분변배양을 위해서는, 모든 검

체를 MacConkey배지에 직접 접종하고, 대상 병원균에 
적절한 증균과정 및 선택배지에 계대배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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