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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ot and mouth disease (FMD) is highly infectious disease of cloven-hoofed animals, particularly prob-
lematic in cattle, sheep, pigs and goats for economic reasons. Last FMD outbreak in February, 2017 
caused tremendous social and economical impacts. The Korean FMD policy aims to vaccinate intact ani-
mals and euthanize and bury infected animals to prevent the disease spread. However, there was a prob-
lem that the buried livestock did not decompose after several years. Therefore, the study wa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Bacillus licheniformis on the degradation 
of buried cow carcasses and on the soil condition; such as temperature, decomposition course of car-
casses, composition of amino acids in the soil around carcasses, and plant root elongation to measure 
soil conditions. As a result, the composition of amino acids in the soil treated with C. glutamicum and 
B. licheniformis was generally higher than those in the untreated soil. Plant roots in soil treated with 
C. glutamicum and B. licheniformis grew longer than in non-treated soil.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oxic effect on a grave land buried with FMD infected livestock is reduced when treated with C. gluta-
micum and B. licheniformis in regard of odor reduction, promoted decaying process, and soil 
fer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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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와 

국제 교역 및 여행의 증가를 통해 다양한 가축 전염

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2017년 2월 5일 

충북 보은군의 젖소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월 

6일 전북 정읍시 한우농장, 8일 경기 연천군 젖소 농

장, 9∼11일 보은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

생하여 총 9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1개 농가 

1,424마리 소 살처분 매몰되었다.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이후 11개

월 만의 발생이었다. 

  국내 구제역은 1917년 처음 발생한 이래 1934년까

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2000년 3월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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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충북 및 충남지역의 소에서 다시 발생하여 182

농가에서 2,216두를 살처분하였고, 25,914농가 1,522,470

두의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이동통제 및 예방 접종을 

하였고 그 후 2002년 5월 경기도와 충북지역의 돼지

에서 발생하여, 162농가 160,155두를 살처분, 매몰하

여 근절하였다(지 등, 2017). 2010년 1월 경기도 포천

의 소에서 8년 만에 6농가 29두에서 발생하여, 55농

가 5,956두의 우제류에 대하여 살처분을 하였고 4월

과 5월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충청북

도 충주시 및 충청남도 청양군 지역에서 11농가에서 

총 26두가 발생하여, 49,784두의 우제류 동물을 살처

분하였다(환경부, 2011). 현재 법정 관리 기간인 3년

이 도래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는 매몰지는 2014년 돼

지 농장 3곳(2009두 매몰), 2015년 185건(소5, 돼지 

180건)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196농가 172,798두, 2016

년 25개 돼지 농가 33,073두가 매몰된 곳이 있다.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SOP)에 살처분된 가축을 처

리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축 전염병이 확

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기존의 매몰방식의 경우 

매몰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매

몰지 밑면과 옆면에 비닐을 깔고 사체 주변을 생석회

로 덮어 사체 내의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체를 

썩게 만드는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으며 3년간의 

매몰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체가 남아있는 문제가 나

타나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농림

축산식품부, 2015; 조와 김, 2012). 

  현재 매몰하는 방식은 FRP통을 이용하거나 사체를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는 랜더링 방식, 소각, 미생물 

처리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라 평가받

는 호기ㆍ호열성 미생물 이용 방식은 땅을 파고 방수 

비닐을 깐 뒤 가축사체와 함께 미생물이 자랄 수 있

도록 해주는 왕겨ㆍ볏짚을 넣고 매몰하는 것을 말하

는데 이 방식은 사용되는 미생물에 대한 사체 부패 

효율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몰지내에 공기를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있는 구제역의 경우는 매

몰지 밖으로 공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열이 발생하

여 매몰지내 수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사체가 잘 썩

을 수 있도록 공기와 물을 계속 넣어 주어야하기 때

문에 침출수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문제도 있다(지 

등, 2017). 

  Corynebacterium glutamicum은 아미노산 및 핵산의 

공업적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세균으로 G+C 함량이 

높은 그람 양성의 비병원성이고, 운동성이 없으며 포

자를 형성하지 않는 통성혐기성이다(Ikeda, 2003). 식

품의 풍미제인 글루탐산 나트륨(MSG)의 제조에 사용

되는 L-glutamic acid는 연간 150만 톤이 생산되며, 가

축 사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L-lysine의 경우 연간 80

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ethanol, lactic acid, suc-

cinate, panthothenate와 같은 범용 및 정밀 화학물질이

나 재조합 단백질의 생산을 위한 host로서의 사용 가

능성 및 최근에는 오염된 토양의 정화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Kim 등, 2016; Okino 

등). 한편 Bacillus licheniformis는 Bacillus속의 한 균주

로 장류의 발효, 단백질 분효효소의 생산 및 가축의 

성장 촉진, 사료 이용률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Larsen 등, 2014; Park 등, 2015; Sanders 등, 

200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소 사체의 부패과정과 토양 환경의 비옥화를 촉진함

과 동시에 악취 저감 효과를 위한 방안으로 Coryne-
bacterium glutamicum과 Bacillus licheniformis 처리의 

효능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기존 가축 매몰지 조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세균 및 배양 조건

  Corynebacterium glutamicum ATCC 13032 (America 

Type Culture Collection, USA)를 SA배지(glucose 10 

g/L, urea 1 g/L, polypeptone 10 g/L, yeast extract 5 g/L, 

beef extract 5 g/L, NaCl 2.5 g/L, Agar 22 g/L)에 접종

한 후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Sambrookr과 Russell, 

2001). 배양된 세균은 15,000 rpm에서 20분 원심분리

한후 침전물을 1% yeast 추출액에 재부유 하였다(Chang 

등, 1997). 균체 농도 측정은 610 nm 파장에서 흡광도

(optical density) 측정하여 세균이 107 CFU/mL이 되도

록 하였다.

  Bacillus licheniformis (ATCC 14580)은 Tryptic Soy 

Broth (TSB, BD, USA) 배지 10 mL에서 37°C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된 균을 8,000 rpm, 40분 원심 분리 후 

각 실험군당 107 CFU/mL이 처리 되도록 분주하여 실

험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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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디자인

  실험군은 우육만 넣고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음

성대조군(NC), 우육에 C. glutamicum을 처리한 군, 우

육에 B. licheniformis를 처리한 군 및 우육에 C. gluta-
micum과 B. licheniformis를 동시에 처리한 군으로 총 

4개 군을 설정하였다. 간이 매몰장치는 멸균한 병에 

흙을 넣고 중심에 우육 20 g을 놓은 다음 흙을 채워 

시험 매몰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매몰장치는 

25°C에서 총 12일 동안 진행하였다. 

토양 부패과정 관찰, 무게 측정 및 토양 회수

  실험이 진행되는 12일 동안 4개 그룹의 토양에 대

한 부패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였다. 토양의 부패과

정은 매일 색, 냄새, 모양을 관찰하였으며 평가 기준

을 정하기 위하여 토양의 원래색이 적색(0점)에서 검

정색(5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평가하였다. 냄새의 

경우는 냄새가 없는 경우를 0점으로 하고 매우 심한 

냄새(달걀썩는 정도)를 5점으로 평가하였다. 사체의 

변화는 형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를 0점으로 

하고 그 형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5점으로 평가

하였다.

  실험 12일째에 각각의 그룹의 우육 상태를 관찰하

고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주변부 토양을 회수하였다. 

이후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4°C에 보관하였다.

토양내 아미노산 분석

  토양내 유용 아미노산 분석을 위해 각 그룹의 중심

부 토양 10 g을 이용하였으며 Nova-PakTM C14 column

과 Waters 747 scanning fluorescence detector (Waters Co., 

USA)를 장착한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

raphy (HPLC; Waters Alliance 2690 Analytical HPLC 

system)를 사용하였다.

뿌리 성장 실험(Root Elongation Test)

  뿌리 성장 실험은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

tection Agency protocols에 따라 일부를 변형하여 수

행하였다(Chang 등, 1997). 실험은 배양된 흙을 페트

리디쉬에 넣고 3반복 진행하였다. 배양된 흙 시료는 

0%, 50%, 100%로 희석한 후 sea sand (20 meshes)에 

섞어 사용하였다. 귀리(oats, Avena sativa)는 국립식량

과학원에서 분양 받아 사용할 때까지 실온에 보관하

였다. 각각의 페트리디쉬에 10개의 귀리를 흙 위에 

놓고 실온에서 5일간, 20°C에서 25°C 사이의 조건에

서 배양하였으며 뿌리의 길이를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V12.0, USA)

를 이용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SD)로 표

시하였고, P＜0.05 유의성 검정을 위해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 test)와 Duncan method를 사용하였다.

결    과

부패 과정 및 무게 변화 

  실험기간 동안 매일 매몰지의 색, 냄새, 모양을 관

찰하여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무처치 군의 경우 

실험 5일째부터 색, 냄새, 모양의 변화가 있었음에 반

해 C. glutamicum 처리군과 B. licheniformis 처리군에

서는 3일째에 색, 냄새, 모양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C. 

glutamicum과 B. licheniformis 동시 처리군에서는 2일

째부터 색, 냄새, 모양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하

였다. 냄새의 경우 B. licheniformis 단독 처리군에서 

실험 개시 9일 후부터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한 후 실

험 종료시점인 12일에는 실험 1일째와 유사한 정도

의 냄새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그룹과의 차이

점이었다. 

  실험 12일째 실험 종료 후 시료의 무게는 처음 

20 g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무처치 대조군의 경우 

11.69±1.12 g이었고 C. glutamicum 처리군은 8.64±0.92 

g, B. licheniformis 처리군은 12.28±0.81 g, C. gluta-
micum과 B. licheniformis 동시 처리군에서는 15.94±1.23 

g으로 확인되어 우육 시료의 무게는 C. glutamicum 

처리군에 가장 많이 줄어들어 확실한 부패가 진행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미노산 분석 결과

  각각의 그룹에서 얻은 토양의 아미노산 분석 결과

는 Table 2와 같으며 C. glutamicum 처리 토양속 귀리

가 가장 잘 자란 이유가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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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of color, odor and shape of beef 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Bacillus licheniformis in the soil

Untreated (Normal soil) C. glutamicum treated B. licheniformis treated
C. glutamicum +

B. licheniformis treated

Color Odor Shape Color Odor Shape Color Odor Shape Color Odor Shape

Day 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Day 2 1.0 1.0 1.0 1.5 1.0 1.0 1.0 1.0 1.0 1.5 1.5 1.5
Day 3 1.0 1.0 1.0 2.0 1.5 1.5 1.5 1.5 1.5 1.5 1.7 1.7
Day 4 1.0 1.0 1.0 2.0 2.0 2.0 1.0 1.5 1.5 1.7 1.7 1.7
Day 5 1.5 1.5 2.0 3.0 2.5 2.5 2.0 2.0 2.0 2.7 2.5 2.5
Day 6 2.0 1.7 2.5 3.5 2.7 3.0 2.0 2.2 2.2 3.0 2.5 3.0
Day 7 2.5 1.9 2.9 3.7 3.0 3.5 2.5 2.5 2.5 3.3 3.0 3.5
Day 8 2.5 2.2 2.9 4.0 3.0 4.0 2.6 2.6 2.5 3.3 3.0 3.5
Day 9 3.0 3.0 3.5 4.5 2.5 4.5 3.0 2.7 3.0 3.5 3.5 4.0
Day 10 3.5 3.5 3.5 5.0 2.0 4.5 3.5 2.7 3.5 3.5 3.5 4.0
Day 11 4.0 4.0 3.5 5.0 1.5 4.5 4.0 2.8 3.5 4.0 3.5 4.5
Day 12 4.0 4.5 3.5 5.0 1.0 4.5 4.0 2.8 4.0 4.5 3.5 4.6

*Color: 0 (red)∼5 (black), Odor: 0 (none)∼5 (severe), Shape: 0 (maintained)∼5 (no shape).

Table 2.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amino acids in the soils untreated and 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Bacillus licheniformis 
and Corynebacterium glutamicum+Bacillus licheniformis

Amino acid

Production (mM)

Untreateda) C. glutamicum treated B. licheniformis treated
C. glutamicum +  

B. licheniformis treated

Asparate 0.09±0.03 0.14±0.02 0.10.04 0.13±0.03
Glutamate 0.61±0.12 0.82±0.07 0.62±0.03 0.80±0.07
Serine 0.00±0.00 0.09±0.02 0.03±0.01 0.10±0.02
Glycine 0.05±0.01 0.09±0.01 0.06±0.01 0.07±0.01
Threonine 0.04±0.01 0.11±0.02 0.04±0.01 0.10±0.02
Arginine 0.02±0.01 0.07±0.01 0.03±0.01 0.06±0.01
Alanine 0.13±0.02 0.23±0.01 0.18±0.03 0.24±0.03
Proline 0.15±0.03 0.23±0.02 0.20±0.04 0.20±0.02
Valine 0.08±0.02 0.14±0.01 0.10±0.01 0.14±0.01
Isoleucine 0.05±0.02 0.08±0.01 0.05±0.01 0.07±0.01
Leucine 0.00±0.00 0.10±0.02 0.80±0.02 0.10±0.02
Lysine 0.06±0.03 0.06±0.03 0.06±0.02 0.06±0.03
Phenylalanine 0.06±0.01 0.08±0.02 0.06±0.02 0.06±0.02

a)Soil sample un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Bacillus licheniformis.

때문임을 확인하였음.

뿌리 성장 실험 결과

  각 그룹별 토양에서의 귀리 뿌리 성장 실험 결과는 

Fig. 1과 같다. 또한 각 그룹별 귀리 뿌리의 길이 결

과는 Table 3과 같으며 무처치 대조군에서 13.52±0.92 

cm인 것에 비해 C. glutamicum 처리 토양에서 31.65±3.60 

cm의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는 B. licheniformis를 처리한 군의 18.24±1.83 cm 보다 

길었으나 C. glutamicum과 B. licheniformis를 동시에 

처치한 29.73±7.45 cm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최단시간에 감염가

축을 포함한 감염 농장 가축의 안락사를 포함한 살처

분 정책을 취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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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treated (B) C. glutamicum treated soil (C) B. licheniformis treated soil
(D) C. glutamicum+B. 

licheniformis treated soil

Fig. 1. Avena sativa (oat) root length in soils untreated (A) and 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B), Bacillus licheniformis (C) and 
Corynebacterium glutamicum+Bacillus licheniformis (D), 5 days after planting.

Table 3. Results of root elongation test for burial soil samples 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Bacillus licheniformisa)

Species

Root length (mm)b) 

Untreatedc)
Treatedd)

C. glutamicum B. licheniformis C. glutamicum+B. licheniformis

Avena sativa (oat) 13.52±0.92e) 31.65±3.60 18.24±1.83 29.73±7.45***

a)Seeds were plated in the burial soil samples after 5 days of incubation at room temperature. All the results represent the data from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Root length was measured 5 days after planting.
c)Seeds were planted in the soil un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Bacillus licheniformis.
d)Seeds were planted in the soil treated with Corynebacterium glutamicum and Bacillus licheniformis.
e)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P＜0.001 compared to other untreated and  treated group).

전염병 예방법상 가축 매몰지를 조성하는 목표는 가

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체 주

변의 생석회 처리, 조성된 매몰지의 발굴 금지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축전염병의 창

궐로 인한 다수의 매몰지 생성과 원인 병원체 확산의 

우려가 없는 법정 관리 기간이 종료된 매몰지를 원래

의 목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사체의 부패가 충분

하게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원인 분

석과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는 몇 가지 점에서 생각해야할 점이 있

다. 먼저 가축 사체를 일반 폐기물에 준하여 접근하

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가축 전염병의 특

성상 이동이 금지되고 차단방역을 고려한 매몰지 조

성은 일반 폐기물 처리 방식을 거의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제시해야될 목표는 가축 매

몰지가 병원체가 누출되지 않으면서 냄새 없이 부패

가 빨리 일어나 비옥한 토양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조성 방

식은 충북 보은의 젖소농장 5곳 377두와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 6곳 339두는 호기ㆍ호열 미생물 방식을 적

용하였고 경기도 연천의 젖소 목장 1곳 100두는 FRP 

통을 이용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두 방식 모두 기

존의 매몰방식에서 사체의 부패를 촉진하는 방향으

로 개선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방식에 대한 점

검과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FRP 통을 이용

한 매몰방식은 대량의 소를 매몰하는데 한계가 있고 

친환경적이라 평가받는 호기ㆍ호열성 미생물 이용 

방식으로 땅을 파고 방수 비닐을 깐 뒤 가축사체와 

함께 미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왕겨ㆍ볏짚을 

넣고 매몰하는 것이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공기를 불

어넣어야하기 때문에 공기 확산우려가 있는 구제역

의 경우는 매몰지 밖으로 공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몰지내 수분이 줄어들게 되

고 이를 막기 위해 물을 계속 추가해야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가축 사체

에 처리되는 생석회도 여전히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드

는 요인 중 하나다. 매몰 원인 병원체 차단을 위해 처

리되는 생석회가 오히려 부패균의 생존을 어렵게 하

기 때문에 부패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에 대한 다양한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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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매몰지의 미생물 처리

에 있어서는 C. glutamicum와 B. licheniformis를 동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C. glu-
tamicum과 B. licheniformis 동시 처리군에서는 다른 

군보다 빠른 실험 2일째부터 색, 냄새, 모양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시료의 무게에 있어서도 C. glu-
tamicum과 B. licheniformis 동시 처리군에서는 15.94±1.23 

g으로 비록 C. glutamicum 처리군에서 8.64±0.92 g에 

비하면 높기는 하지만 부패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났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이후의 토양을 이용한 

뿌리 성장 실험 결과에 있어서도 무처치 대조군에서 

13.52±0.92 cm인 것에 비해 C. glutamicum 처리 토양

에서 31.65±3.60 cm의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으나 C. glutamicum과 B. licheniformis를 동시에 

처치한 29.73±7.45 cm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축 사체의 부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에 있

어 반응 온도의 결정은 중요한 요인이다. 매몰 사체

의 부패 정도를 실험한 이전 연구들에서는 28.2°C 조

건에서 매몰 사체의 부패실험을 진행하여 C. gluta-
micum의 사체 분해 효과를 검증(김 등, 2016; Cho, 

2012)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5°C로 설정하여 진행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리나라 지역별 깊이에 

따른 토양온도는 지표에서 5미터내 온도는 가장 더

운 서귀포 지역에서도 여름철에 25.4∼27.6°C를 유지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응조건은 최고 온도를 기준

으로 할 때 25°C를 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다(현 등, 2013).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재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로 인한 가축 매몰

지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축 매몰지가 생겨

나는 이유가 이 두 병원체 외에도 더 있다는 것이 문

제이다. 국내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3년 동안의 가

축전염병발생통계를 살펴보면 소 브루셀라병은 현재 

매몰지 발굴의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곳이 2014년 

129건(727마리), 2015년 78건(385마리), 2016년 59건

(351마리)로 총 266건(1,463마리)이며 소 결핵병은 2014

년 854건(4,109마리), 2015년 653건(2,885마리), 2016

년 512건(2,460마리)으로 총 2,019건(9,464마리)이 매

몰되어 있다(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2016). 다시 말

해 최근 3년 동안 이 두 질병으로 인해 새로 생성된 

매몰지가 전국적으로 총 2,285개이며 이곳에 10,877

마리의 소가 매몰되어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두 

질병이 구제역과는 달리 사람에게 감염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축 

매몰지를 조성하는데 차단방역과 부패촉진 2가지 모

두를 염두에 둔 방식을 적용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야 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2종의 미생물 처리

가 호기ㆍ호열성 미생물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이에 대한 실증 연구를 

포함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가축 매몰지 내에서의 사체 부패 

과정에 대한 촉진 효과 확인을 위해 간이 가축 매몰 

시험장치를 제작하고 Corynebacterium glutamicum과 

Bacillus licheniformis를 처리하는 것으로 악취 저감, 

부패 촉진 및 토양 비옥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체의 부패 과정 관찰 결과 C. glutamicum과 B. 

licheniformis 동시 처리군에서 다른 군보다 빠른 실험 

2일째부터 색, 냄새, 모양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

였고 시료의 무게도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2. 실험 이후의 토양을 이용한 뿌리 성장 실험 결

과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 C. glutamicum과 B. lichen-
iformis를 동시에 처치한 군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

타나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가축 매몰지의 미생물 처리에 있어서는 

악취발생, 부패과정 촉진 및 토양 비옥화 등의 모든 

면을 고려할 때 C. glutamicum와 B. licheniformis를 동

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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