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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seltamivir is widely used as treatment for seasonal flu. OC(oseltamivir

carboxylate),ametabolitesofOP(oseltamivirphosphate)isexcretedfrom patientinto

theenvironment.Inthisstudy,theHanriverandsewagetreatmentplant(STP)influent

andeffluentsampleswerecollectedbetweenFebruaryandJuly,2010.Ananalytical

methodforthedetectionofOCinsampleswasestablished.Samplesweretreatedusing

theSPEpretreatmentmethod,andthen,analyzedviaLC-MS/MS.OCwaspresentin

boththeHanriverandSTP.InaFebruary,OCwashighestconcentrations.However,

inaJune,notdetected.Themeanconcentrationsoneachofthesampleswere16.67

ng/Lininfluent,13.80ng/Lineffluent,and2.99ng/Linsurfacewater.Inaddition,

basedontheOCanalysesinthewaterenvironments,theconcentrationdistributionand

characteristicswereinvestigated.

Keywords:influenzaA virus(H1N1),oseltamivirphosphate,oseltamivircarboxylate,

Hanriver,STPs,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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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m/z(Area) 137.9m/z(Area)

A 254471 746360

B 135502 422854

C 162267 485349

A:0.1% formicacidinDW.

B:0.1% formicacidin20% acetonitrile.

C:DW.

Table1.Comparisonofstandardsolution

서 론

신종인 루엔자A(H1N1)바이러스는 동물원성

감염증으로 야생오리에 다량 서식하며,돼지,말,

바다표범,개 등의 포유동물도 감염시킨다(1).이

바이러스는 지난 몇세기 동안 인간을 감염시켜 범

유행성 루(flupandemic)와 계 성 유행 인

루엔자를 발생시켰으며,이와 련된 사망자가 꾸

히 증가하 다(2,3).타미 루는 뉴라미니다제

(neuraminidase)억제제로써,바이러스의 뉴라미

니다제를 억제하여 바이러스가 체내의 다른 세포

에 퍼지거나 감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범유

행성 인 루엔자의 치료 방에 쓰이는 항바이

러스제 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항바이러스

제로써,계 성 인 루엔자의 치료제로 범 하

게 사용되고 있다. 타미 루(OP:oseltamivir

phosphate)는 구약물(prodrug:생체내에서의

사과정에 의해 변환되어서 비로소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약물군)로 인간의 간에서 범 하게

사되어 OC(oseltamivircarboxylate)라는 활성

물질로 변환되고 더 이상 사되지 않는다.결국

OP의 80%이상은 OC로 환자의 소변을 통하여 배

설된다(1,3).배설된 OC는 하수처리장을 거쳐

완 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약리활성물질

과 함께 환경 내에 유입될 수 있으며,환경에 노출

된 OC는 타미 루에 내성을 가진 새로운 바이러

스 출 의 가능성을 야기한다(4).2010년 2월에서

7월까지 한강 본류 서울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와방류수를 상으로 SPE(solidphaseextraction)

법으로 처리한 후에 LC-MS/MS를 이용하여 분

석하 으며,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환경내 OC의

농도분포와 특성을 조사하 다.

실험방법

1.시료채취

본 연구를 해 2010년 2월에서 7월까지 하천

수,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를 1개월에 한번

(2L)채취하 다.서울시 하수처리장 4지 (난지

하수처리장,서남하수처리장, 랑하수처리장,탄

천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입지 인

행주,한남,성수,잠실의 한강 4지 을 선정하여

수행하 다.

2.시약 기구

표 시약 Oseltamivircarboxylate(OC)와 내

부표 물질 Deuteratedoseltamivircarboxylate

(OC-D3)는 스 스 로슈사 제품을 사용하 으며,

표 원액은 개미산 0.1%가 포함된 증류수를 사용

하여 1,000㎍/mL의 농도로 만들어 보 하 으

며,분석시에 표 원액을 단계 희석하여 표 용액

으로 제조하여 사용하 다.타미 루 사체(OC)

분석을 하여 TSQQuantum ultra질량분석기

기와 Accela HPLC가 장착된 Thermo사의

LC-MS/MS를 사용하 다.

3.분석방법 비교

재 OC분석에 한 공정시험법이 없어 Gopal

의 실험방법(4)을 변형하여 실험하 다.

Gopal의 실험방법과 본 실험의 가장 큰 차이

은 최종 추출액과 스탠다드 희석용액이다.참고문

헌의 경우 최종 추출액을 0.1% 개미산이 첨가된

20% acetonitril을 사용하 고,스탠다드 희석용

액은 메탄올을 사용하 으며,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한 결과 90%이상의 높은 회수율을 보 다.하

지만 스탠다드 제조 용액별로 분석한 결과 기기감

도의 차이를 보 으며(표 1),최종 추출액과 스탠

다드 제조 용액이 다를 경우 정확한 회수율을 얻

기가 어려웠다.따라서 본 실험은 최종추출액과

스탠다드 제조 용액을 0.1% 개미산이 첨가된 증

류수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증류수 시료에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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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00205893+16.0933*X

R2=1.0000

Fig.1.CalibrationcurveofOCstandard.

표 물질과 내부표 물질을 주입하여 비실험을

하 으며(n=7),평균 약 80% 이상의 높은 회수

율을 확인하여 본 실험방법으로 채택하 다.Gopal

실험방법과 본 실험의 차이 은 표 2에 나타내었다.

Gopal(4) Thisstudy

Cartridge HLB(200mg) HLB(1g)

Eluent

solution

Methanol

(2% NH3)

Methanol

(0.1% NH3)

Massup
20% ACN

(0.1% Formicacid)

DW

(0.1% Formicacid)

N2Dry 0.5mL Perfect

Standard

solution
Methanol

DW

(0.1% Formicacid)

Table2.ComparisonofSPEmethods

4. 처리 비

채취한 시료는 하천수와 방류수 500mL,유입

수 300mL를 여과(5C,110mm)하여 부유물질을

제거하 고,여과한 시료는 황산을 첨가하여 pH

를 4로 조정한 후에 ascorbric acid(1g/L)와

NaCl(1g/L),내부표 물질(OC-D3)을 첨가하여

처리를 비하 다.

5.추 출

타미 루 사체(OC)추출을 해 HLB카트리

지(Waters,1g)와 Sep-pakAminoPropyl카트

리지(Waters,NH2)를 사용하 다.시료를 통과

시키기 에 methanol6mL와 증류수 6mL를

순서 로 흘려주어 카트리지를 활성시킨 후에 시

료를 유속 5mL/min으로 HLB 카트리지에 통과

시켰다.분리 후에 증류수 10mL를 통과 시키고

1～2시간 공기 에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

NH2카트리지를 결합하여 암모니아 0.1%가 포함

된 methanol6mL를 사용하여 추출하 다.추출

액은 질소농축기를 사용하여 완 건조 시킨 후 개

미산 0.1%가 포함된 증류수로 최종부피를 1mL

로 맞추어 2mL바이알에 옮겨 담았다.

6.LC-MS/MS

타미 루 사체 분석을 해 ESI양이온 모드

에서 precursor ion(285.2m/z)과 production

(137.9,120.0m/z)을 선택하고 분석조건을 설정

하여 HypersilGold C18(1.9m,50×2.1mm)

컬럼과 이동상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이동상 조

건은 표 1과 같으며,시료당 분석시간은 10분이

고,머무름 시간은 3.47분에 나타났다.OC 분석

을 한 분석 조건은 표 3에 나타내었다.

7.정도 리

타미 루 사체의 정성확인을 해 표 물질과

시료의 머무름 시간과 생성이온을 비교하 다.표

물질의 농도와 피크면 비를 이용하여 검량선

을 작성하 으며,내부표 법을 사용하여 정량하

다.검량선은 0.1,0.5,1,5,10,50ng/mL의

농도로 제조된 표 용액을 분석하여 작성하 으

며,R2값은 0.999이상의 높은 상 계를 나타내

었다(그림 1).표 용액과 시료별 크로마토그램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검출한계는 기기검출한계(IDL)의 5배에 해당하

는 농도를 선정한 후 해당 농도의 표 물질을 정

제수에 주입하여 처리한 후 7번 반복분석 하여

반복 분석한 농도의 표 편차 값을 구해 이 표

편차 값의 3.14배에 해당하는 농도를 검출한계

(MDL)값으로 정하 다.정확도는 장시료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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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Condition

MobilePhase
A:0.1% formicacidinD.W.

B:Acetonitrile

Gradient(min) 2 4 4.3 5.3 5.8 8 8.5 10

A

(%)
90 25 10 10 90 90 100 100

B

(%)
10 75 90 90 10 10 0 0

Injetionvolume 10L

Ionmode ESI+

Runtime 10min

Collisionenergy 17,25eV

Sprayvoltage 4,000V

Vaporizertemperature 300℃

Table3.LC-MS/MSconditionforthedeterminationofOC

(a) (b)

(c) (d)

(a)Stnadard (b)Influent

(c)Effluent (d)Hanriver

Fig.2.Representative ion chromatogramsof

standardandsample.ArrowsmeanOC

peak.

수 을 고려하여 농도를 선택한 후 7개의 시료에

첨가,조제하여 회수율로 평가하 으며,정

도는 한 개의 시료를 7회 반복분석 하여 반복분석

의 변이로서 평가하 다(8,9).시료의 검출한계

는 하수처리장 유입수 0.70ng/L,하수처리장 방

류수와 하천수는 0.25ng/L의 값(S/N=10이상)

을 보 으며,정확도는 하천수 91.2%,하수처리

장 방류수 84.1%,하수처리장 유입수 60.4% 이

며,정 도는 4.8%를 나타내었다.본 실험은 시료

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반 으로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났다.

결과 고찰

1.잔류농도

각 시료별 OC의 최 농도는 하수처리장(STP:

sewagetreatmentplant)유입수(2월;서남하수

처리장)에서 42.36ng/L의 농도로 검출되었고 방

류수(3월; 랑하수처리장)에서 36.09ng/L의 수

으로 나타났으며,한강(2월;행주)에서 14.11

ng/L의 농도로 검출되었다.수환경내 OC잔류농

도는 표 4～6에 나타내었다.

한강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OC농도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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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ji Jungnang Tancheon Seonam Average

February 32.54 33.13 37.51 42.36 36.39

March 25.00 30.10 42.22 23.07 30.10

April 17.37 40.23 28.49 23.87 27.49

May 3.22 4.92 13.09 3.02 6.06

June ND ND ND ND -

July ND ND ND ND -

Table4.ConcentrationofOCinSTPinfluent (Unit:ng/L)

Nanji
Jungnang

Tancheon Seonam Average
site1 site2

February 26.77 31.21 27.31 31.90 33.60 30.16

March 26.97 36.09 35.17 21.34 23.14 28.54

April 17.30 17.41 19.11 23.60 21.01 19.69

May 4.60 3.65 4.51 5.36 3.81 4.39

June ND ND ND ND ND -

July ND ND ND ND ND -

Table5.ConcentrationofOCinSTPeffluent (Unit:ng/L)

Haengju Hannam Sungsu Jamsil Average

February 14.11 8.43 9.18 3.76 8.87

March 12.54 5.19 1.49 1.00 5.06

April 6.94 4.90 2.39 1.88 4.03

May ND ND ND ND -

June ND ND ND ND -

July ND ND ND ND -

Table6.ConcentrationofOCintheHanriver (Unit:ng/L)

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최 잔류농도(하수처리장

방류수:293.3ng/L,하천수:18ng/L)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4,5).

2.월별 농도특성

2월에서 7월까지 월별 평균 잔류농도는 표 2~4

에 나타내었다.하수처리장의 경우 2월에서 5월까

지 유입수 83.4%,방류수 85.4% 감소하 으며,

한강은 4월까지 54% 감소하 다.특히 그림 3과

같이 5월에는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방류수에는

잔류하 지만 한강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6

월부터는 하수처리장과 한강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월별 하수처리장 하천수의 처리량 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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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MonthlyvariationofOCconcentration

inwaterenvironment.

Fig.4.Medicationstatusofantiviral(7).

등의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희석배수

등의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2009년 말에

유행 하 던 신종인 루엔자는 유행계 이 지남

에 따라 신종인 루엔자 발병률이 낮아졌고,항바

이러스제 투약률 한 감소하 으며(그림 4)(7),

이와 련되어 월별 OC농도의 감소 상이 나타

나는 것으로 단한다.

3.OC농도 비교

각 시료별 평균농도를 비교한 결과 하수처리장

에 유입되어 하수처리공정을 거치면서 20%정도

감소된 후에 방류되어 한강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OC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잔류농도의 78.5% 정도

감소되지만 분해되지 않고 하천에 잔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5). 한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

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내 OC의 평균잔류농도

(그림 6)를 고려하여 한강 지 별 OC잔류농도를

비교해본 결과 하류지 인 행주가 상류지 인 잠

실보다 78.1%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그림 7).

Fig.5.ComparisonofOCmeanconcentration

betweenwatersample.

Fig.6.ComparisonofOCmeanconcentration

betweenSTPs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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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ComparisonofOCmeanconcentration

betweenHaegjuandJamsil.

Fig.8.ComparisonofOCmenaconcentration

amongSTPeffluent.

랑하수처리장 일반방류수와 고도처리(A2O공

법)를 거친 방류수의 평균 농도를 비교한 결과 그

림 8과 같이 0.33ng/L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물학 고도처리과정에서 잔류의약품 처리

효율이 비교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에 안정하며,수환경내 반감기가 1년

이상인 물질(2)인 OC는 하수처리장에서 완 히

제거되지 않고.방류수를 통하여 하천으로 이동하

여 잔류하며,단기간에 분해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수환경에 배출되어 잔류하는 OC는 인

루엔자 A바이러스를 항성 바이러스로 환시켜

타미 루 항성 바이러스의 출 확산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

결 론

2010년 한강 서울시 하수처리장 유입수와 방

류수를 상으로 타미 루 사체(Oseltamivir

carboxylate,OC)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OC는 모든 지 에서 ng/L수 으로 검출되

었다.OC는 신종인 루엔자A(H1N1)가 유행

하여 타미 루를 많이 처방한 겨울(2월)에 가

장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며,유행시기가 지

나감에 따라 수환경내 잔류농도가 감소하

다.여름(6,7월)에는 모든 지 에서 잔류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한강 서울시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OC농

도는 EMA(EuropeanMedicinesAgency)에

서 제시한 타미 루 측 무 향농도(100g

/L)보다 매우 낮았다.하지만 하수처리장(일

반하수처리, 생물학 고도처리)에서 완 히

제거되지 않고,방류수를 통하여 하천으로 이

동하여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인 루엔자A(H1N1)는 계 성 유행 질환으

로 환자가 꾸 히 발생하고 있으며.타미 루

한 꾸 히 처방되고 있다.타미 루 등 항성 바

이러스의 등장 감염이 세계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 에서 OC와 련된 지속 인 연구와 조

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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