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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육가공 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우수한 단백

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생산의 대량화와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육제품이 가

지는 맛과 영양의 순기능을 넘어서서 육제품의 안전성과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육제품의 영양성분과 관능 성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품의 유통기한

을 연장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Jayasena et al., 2015; O’Dowd et al., 2013; Rød et al., 2012).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육제품에 대한 응용 연구는 여전히 실용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입증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높은 투자비용, 공정 운영과 관련된 변수의 불완전한 통제 및 규제 승인의 부족과 

관련된 여러 한계로 인해 이러한 첨단 기술의 산업적 규모로의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육제품 제조 및 제품의 안전성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알아보고, 이 중 가까운 미래에 대

량 산업화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육제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다음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  초고압 공정기술(High pressure processing, HPP): 초고압 공정은 상온에서 최대 600 MPa의 압력을 사용

하여 식물성 박테리아, 효모 및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비활성화 시키고, 고온 처리를 할 때 포자를 비활성화 시

킬 수 있다. 초고압 공정은 대부분의 관능성상과 액체 또는 고체, 또는 냉장 제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대부분 유

지한다. 효소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Barba et al., 2014; Barbosa-Cánovas et al., 2014; Rendueles et 

al., 2011).

 •  펄스 자기장 처리(Pulsed electric field, PEF): 펄스 자기장 공법은 2개의 전극 사이에 배치되거나 순환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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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20-80 kV/cm의 고전압을 적용시킨다. 이는 

보존 목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HPP와 유사하

게 식물 박테리아, 효모 및 곰팡이는 파괴하지만 포

자 및 여러 효소는 파괴하지 않는다(Barba et al., 

2014; Huang et al., 2012; Terefe et al., 2015).

 •  자외선(Ultraviolet light, UV): 자외선 방사는 

200-280 nm 범위의 파장에서 살균 특성을 갖

는 비이온화 방사선을 생성한다. UV는 육제품 및 

첨가물에 대한 비열처리로써 제품 표면에 처리될 

수 있다(Falguera et al., 2011; Gayán et al., 

2014; Koutchma, 2009).

 •  마이크로파 가열(Microwave heating, MWH): 마

이크로파 가열은 식품 재료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

해 915 MHz와 2,450 MHz의 특정 주파수에서 전

자기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존의 열처리 기술과 달

리 열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제품 전체에 걸쳐 생성

된다. MHW는 고체 및 부풀어질 수 있는 음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큰 입자를 갖는 액상 

식품이 포함된다(Barba et al., 2014; Barbosa-

Cánovas et al., 2014; Data & Rakesh, 2013).

 •  방사선(Radiation): 방사선에는 감마선, X선 또는 

전자선의 세 가지 방사선원에 의한 방사선 조사가 

포함된다. 이는 또한 전리 방사선이라고도 한다. 

감마선은 음식에 침투할 수 있지만 전자빔은 침

투 깊이가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Alam Khan and 

Abrahem, 2010; Otto et al., 2011).

 •  적외선 가열(Infrared heating, IR): 적외선 가열

은 1.3에서 4.0 μm (적외선 복사)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 복사에 의한 물질의 가열을 말한다. 이러한 

방사선의 스펙트럼의 특정 부분을 흡수하는 물질

의 능력에 기초한다. 적외선이 가해진 식품의 심부 

또는 표면 가열뿐만 아니라, 대상 물질 전체를 가

열하지 않고 국소 건조하는 것은 적외선 복사의 방

출 스펙트럼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수행될 수 있다

(Raghavan et al., 2005).

 •  저항가열(Ohmic heating, OMH): 저항가열은 줄

(Joule) 가열이라고도 하며, 교류 전류가 식품을 통

과하는 공정이다. 식품의 전기 저항은 식품 내부의 

직접적인 열 발생을 촉진한다. 기존의 열 기술과 

달리 열이 제품 전체에 걸쳐 생성된다. 이 기술은 

MHW와 같이 고체 및 팽창할 수 있는 음식에 사

용할 수 있다(Sakr and Liu, 2014; Varghese et 

al., 2012).

 •  오존(Ozone, O3): 오존은 높은 산화전위를 갖는 

강력한 광역 항균제이다. 이는 염소 대신에 사용

될 수 있다. 과일과 채소의 경우, 오존 처리된 물

에 담그거나 오존수에 씻거나 가스 오존을 적용하

여 처리할 수 있다(Guyzel-Seydim et al., 2004; 

Khadre et al., 2001; Perry and Yousef, 2011).

 •  압력 및 CO2 처리(Pressure and CO2): Dense 

phase carbon dioxide(DPCD 또는 DP-CO2), 액체 

CO2, 초임계 CO2(supercritical CO2, SCCO2) 또는 

고압 처리된 이산화탄소(high pressurized carbon 

dioxide, HPCD)라고도 불린다. 이 기술은 식품 보

존을 위한 수단으로 미생물을 파괴하기 위해 이산

화탄소와 함께 압력을 이용하는 액체 식품을 위한 

연속적인 비 열처리 시스템이다(Martín-Belloso 

and Sobrino-López, 2011; Otto et al., 2011).

 •  출력 초음파(Power ultrasound): 출력 초음파는 

저주파수(약 20 kHz)에서 고출력 음파를 사용하는 

다용도 기술이다. 유화, 균질화, 점도 및 조직감 변

형, 결정화, 미생물 감소, 세척 및 추출 등의 다양

한 용도로 사용된다. 주로 유체에 사용된다(Abbas 

et al., 2013, Chandrapala et al., 2013; Deora 

et al., 2013).

 •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Cold atmospheric plasma, 

CAP): 이 기술은 저온 플라즈마, 비평형 또는 비열 

플라즈마라고도 불리며, 다른 전자, 이온 그리고 

중성 온도를 갖는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반응성이 

높은 산화성 및 환원성 종과 플라즈마 전자의 우수

한 공급원이다. 이러한 종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가스 화학(오염 물질 분해 또는 더 큰 탄화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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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작고 쉽게 연소되는 물질로 분해)으로 유도할 

수 있다. 화학적 처리 또는 표면이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식품의 오염 제거에 사용하기 위해 연구되었

다(Misra et al., 2011; Otto et al., 2011; Smeu 

and Nicolau, 2014).

 •  전해수 처리(Electrolyzed water): 전해수는 전기 

산화수, 전기 활성수 또는 전기 화학적으 활성수라

고도 불리며, 약한 염 용액을 전기 분해하여 생성

된다. 이는 소독제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생성한

다. 산성 전해수 또한 존재하며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전해수는 음식의 표면을 청소하거나 

오염원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Koseki and 

Isobe, 2007).

Ⅱ. 본론

Jermann 등(2015)은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하

여 이 중 어떠한 것이 가장 새롭고 최신의 기술인지에 

대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 1에서는 자국에서 상업적으로 응용되어

져 왔거나, 가공 식품 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생성된 기

술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마이크로파 가열이 88%, 초

고압 기술이 80%, 그리고 자외선 처리가 84%로 나타났

다(그림 1). 설문조사 2에서 응답자는 현재 자국에서 이

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술에 대해 응답하였

으며, 전체 응답자의 73%가 HPP를 상위 5대 기술 중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파 가

열(35%)과 펄스 자기장 처리(33%), 방사선(25%), 저항

가열(22%) 순으로 랭크되었다. PEF에 대해 언급한 모

든 응답자는 유럽 출신이었으며, 이는 유럽에서 상업적

으로 PEF 기술이 다른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또는 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에 비해 더욱 많이 홍보되

고, 실제로 육가공을 비롯한 식품 제조에 이용되고 있음

을 말한다. 방사선 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1과 2에서 모

그림 1.  식품 생산을 위해 어떠한 상업적 또는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설문조사 1)와 현재 자신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인가(설문조사 

2)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

(Jerman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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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4위에 랭크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

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육

제품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을 4가지로 간추려 보

았다. 이는 초고압 기술, 펄스 자기장 처리 및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이며, 이와 같은 선별 기준은 소비자들에

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향후 10년 내에 육가공 분야에

서 안정적으로 적용되고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

술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하였다.

1. 초고압 기술

(1) 기술 개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저장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술로 초고압 기술이 

가장 크게 산업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산업용 

초고압 장치는 수평 초고압 용기와 외부 압력 생성 장치

로 구성된다. 증압기의 가장 간단한 실용 시스템은 단

동 수압식 펌프이다(Rovere, 2002). 초고압 기술의 경

우, 포장된 식품은 운반대에 옮겨져 초고압 용기에 자동

으로 적재된 후 밀봉된다. 압력 전달 매체로 물이 한쪽 

또는 양쪽에서 용기 내로 펌핑된다. 원하는 최대 압력에 

도달한 후 펌핑이 중단된다. 온도 구배가 발생하는 열처

리 공정과는 달리 압력 용기의 등속성으로 초고압 용기 

내의 물체에 정확히 같은 양의 압력이 가해진다(Heinz 

et al., 2009; Rastogi et al., 2007).

(2) 역사

식품에서 초고압 기술 처리는 1890년대 후반 우유에

서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통해 처음으로 다

루어졌는데(Hite, 1899), 초고압 처리를 통해 우유의 

유통기한이 연장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980년대 초반

부터 초고압 기술은 고전적인 열처리 기술에 대한 식품 

가공의 대안 기술로 평가되었다(Knorr et al., 1998).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신선하고 안전

하며 고품질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Hendrickx and Knorr, 2002). 초고압 기술의 첫 산

업적 적용은 1991년 일본에서 이루어졌다(Yaldagard 

et al., 2008). 식품업계 및 관련 연구소는 이 분야를 더

욱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게 되었

다. 결과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산업용 초고압 시스템

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30만 톤 이상

의 식품에 적용되어 안전한 제품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Knorr et al., 2011).

(3) 육제품에 이용

초고압 처리는 비가열 공정 기술이다. 관능 성상과 영

양적 특성에 대한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며 신선육과 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어져 왔

다(Macros et al., 2013). 육제품을 약 400-600 MPa

에서 초고압 처리하면 포장된 육제품의 미생물 안전성

을 보장할 수 있는 열처리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로 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Fulladosa et al., 2009). 

고품질의 신선육과 육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초고압 기

술이 미치는 중요한 효과에 대해 그림 2에 정리하였다

(Hygreeva and Pandey, 2016). 초고압 기술이 전 세

계적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이유는 육제품의 미생물

적 안전성 외에도 제품 고유의 신선한 맛, 질감 및 영양 

성분을 더욱 많이 유지하기 때문이다(Patterson et al., 

2007). 특히 슬라이스 햄, 칠면조 또는 닭고기 부분육

과 즉석식품과 같은 가공 육제품에 적용되어 Listeria를 

불활성화 시키고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데 적용되고 있

다(Knorr et al., 2011).

2. 펄스 자기장 처리

(1)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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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기장 펄스에 노출되면 세포막은 강도 및 처

리 조건에 따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공극을 형성한

다(Angersbach et al., 2000). 공극 형성은 막 투과성

을 증가시켜 세포 내용물의 손실 또는 주변 매개체의 침

입을 초래한다(Vorobiev and Lebovka, 2008). 저강도 

처리는 식물 세포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이차 

대사산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어 기작을 촉진할 수 있다

(Galindo et al., 2009). 세포막의 비가역적 천공은 영

구적으로 그 장벽 효과를 감소시켜 세포 사멸을 일으키

며(Toepfl and Heinz, 2007), 미생물의 비가열성 불활

성화를 이끌어낸다(Lelieveld et al., 2007). 펄스 자기

장 처리는 0.1-1 kV/cm 범위의 전기장 강도(식물 세

포에서 스트레스 유도에 대한 가역적 투과성화), 0.5-

3 kV/cm 범위의 전기장 강도(식물 및 동물 조직의 비

가역정 투과성화) 그리고 15-40 kV/cm 범위의 전기

장 강도(미생물 세포의 비가역적 투과성화)에서 매우 짧

은 전기 펄스(1-100 μs)를 적용시킨다. 세포 크기와 모

양에 따라 앞서 언급한 필드의 강도는 중요한 막전위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막 파괴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된다

(Tsong, 1996). 전기 천공의 기작은 주로 세포막에 영

향을 미치는 기계적 전자 압축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펄

스 자기장 처리 기술은 비가열성 세포 분열 또는 보존 

과정으로 간주된다. 펄스 자기장 처리는 식물 및 동물성 

원료의 기계적, 열적 또는 효소적 세포 분해에 대한 대

체 기술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시간(밀리 초), 저에너

지 처리 및 액상 식품의 전통적인 저온 살균법에 적용될 

수 있다(Raso and Heinz, 2006).

(2) 역사

저온 살균을 위한 전기 에너지의 최초 상업적 적용

은 저항가열을 토대로 1920년대 우유의 유통기한을 증

그림 2.  고품질의 신선육과 육제품 개발에 있어 초고압 기술의 중요한 기능들

(Hygreeva and Pande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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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Electropure 공정이었다. 음식

물 재료의 저향력에 의해 열이 발생하는 줄(Joule) 가

열에 근거한 Electropure 공정과 달리 두 개의 전극

에 걸친 펄스 방전을 최대 32 kV의 고전압 전기를 사

용하는 기술이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 전자 유압식 처

리라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Gilliland and Speck, 

1967). Doevenspeck(1961)은 식품 가공을 위한 펄스 

자기장 응용 프로그램의 선구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미생물에 대한 펄스 자기장의 비가열적 치사 효과에 대

한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영국의 Unilever Research 

Center에서 수행되었다(Sale and Hamilton, 1967). 

Krupp(1988)은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ElcrackⓇ과 

ElsterilⓇ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최초의 상용 펄스 자

기장 처리 기술은 2005년 미국에서 과일 주스 보존을 

위해 설립되었다(Clark, 2006). 1996년부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허가가 가능해졌으며, 이

는 펄스 자기장 기술을 통해 안전한 식품 보존이 가능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3) 육제품에 이용

펄스 자기장 처리의 육제품 적용 연구는 주로 원료육

의 연도 개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숙성이 일어나기 

전 펄스 자기장을 적용함에 따라 강직개시 전 또는 사후

강직 후 고기는 막 손상을 초래한다. 이후 (1) 세포 소기

관으로부터 칼슘이 방출되어 칼슘 의존성 프로테아제와 

칼파인을 활성화 (2) 리소좀으로부터 카텝신 방출, (3) 

칼슘 방출의 결과로써 해당작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고기

의 연도를 증진시킨다. Bekhit 등(2014)이 보고한 바

와 같이 펄스 자기장 처리 이후 숙성 단계가 요구되는

데, 이는 소고기 연도에 대한 펄스 자기장 처리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며(O′Dowd et al., 2013), 이는 2일간

의 짧은 숙성 기간으로 달성될 수 있다(Arroyo et al., 

2015). 펄스 자기장의 적용은 강직 전과 후의 고기로 나

누어 적용할 수 있다. 강직전 온도체에 적용할 경우, 적

용하는 근육 부위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5-10 kV/cm의 강도로 펄스 자기장을 

longissimus lumborum 근육에 처리할 경우, 주파수의 

증가(20, 50, 90 Hz)와 함께 질김성이 증가되었지만, 

semimembranosus 근육의 경우 연도가 증진되었다

(Bekhit et al., 2016). 강직 후 냉도체의 경우 펄스 자

기장의 강도에 따라 연도가 변화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사후 48시간의 강직 후 우육 logissimus lumborum 

근육에 20 μs의 300 또는 600 펄스를 갖는 낮은 강도

의 PEF(1.4 kV/cm)를 처리할 경우 전단력의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Arroyo et al., 2015). 이후 

10, 18 또는 26일간의 숙성기간 동안 근육의 연도는 펄

스 자기장 처리구에서 보다 낮은 전단력을 보임으로써 

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후 24시간의 냉도체 

logissimus lumborum 근육에 높은 강도의 펄스 자기

장 처리(10 kV/cm, 90 Hz)는 21일의 숙성육에서 연도

의 증가를 가져왔다(Suwandy et al., 2015).

3. 대기압 플라즈마 기술

(1) 기술 개요

플라즈마 공정은 전자 및/또는 모든 플라즈마 구성 요

소의 큰 운동 에너지와 전하 캐리어 및 시스템 특성에 

대한 전자기 상호 작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성 입

자(원자, 분자)를 포함하는 자유 전자 및 이온의 기체 또

는 유체와 같은 혼합물 형태의 준 중성 입자 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Rutscher, 2008). Friedman 등(2005)

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플라즈마 시스템은 전통적으

로 열 및 비열 플라즈마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어

져 있으며, 특정한 이점과 단점이 있다. 열 플라즈마(일

반적으로 아크 또는 고주파(radiofrequency (RF)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전)은 줄(Joule) 가열 및 열 이온화와 

관련이 있으며, 높은 작동 압력에서 고출력(단위당 50 

MW 이상)을 전달할 수 있다. 다른 한계점 외에도 매우 

높은 가스 온도는 식품 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제한한

다는 단점이 있다. 비가열 플라즈마의 경우 전자 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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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가스 온도보다 훨씬 높다. 전자 온도가 수만 K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가스 온도는 40℃ 이상의 온도 수

준으로 유지된다(Mastwijk and Nierop Groot, 2010). 

비가열 플라즈마는 다른 압력 수준에서 다양한 전기 방

전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대기압 조건 하의 작업 압력

은 주로 건조식품 또는 포장재에 적합하다. 이는 진공 

상태에서 습도가 높은 식품에서 액상을 기체상으로 변

화시키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육가공에 가장 적합한 시

스템은 극한 조건이 필요 없고, 저온이 실현될 수 있는 

대기압 플라즈마 장치이다. 대기압 플라즈마는 일반적

으로 코로나 방전, 유전체 장벽 방전(dielectric barrier 

discharge(DBD) 또는 플라즈마 제트에 의해 생성된다

(Keener, 2008). 특히 균일하지 않은 모양의 제품 처리

를 위해 플라즈마 제트의 적용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

다(Foest et al., 2005).

(2) 역사

1801년 Cruickshank는 물의 전기 분해 중 양극에

서 특정 냄새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808년 

Humphry Davy 경은 정상 상태의 DC 아크 방전을 개

발하였으며, 1830년대에 Michael Faraday 등은 고전

압 DC 방전 튜브를 개발하였다. 19세기에는 전기 방전 

물리학에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영국과 독일

의 많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1840년 Schöonbein

은 전기 분해를 통해 특정 냄새가 나는 이 물질을 ‘냄새

가 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Ozein으로부터 오존으로 

명명하였다(Rubin, 2001). 1857년, Siemens는 상업적

으로 이용 가능한 오존 발생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

통형 유전체 유형으로 진화한 오존 발생기를 설계하였

다. 1898년 William Crookes 경은 중성 원자가 전자와 

양이온으로 분해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온화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Irving Langmuir는 1928년 플라

즈마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3) 육제품에 이용

플라즈마의 육제품 관련 응용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주로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출된 

반응 물질이 박테리아와 반응하기 때문에 물, 지질, 단

백질 및 탄수화물과 같은 제품 성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Keener, 2008). 최근의 기술적 개발로 인해 플라

즈마 처리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 RF 구동 플라즈

마 제트의 경우, 식품 관련 물질의 처리에 대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플라즈마 소스는 세라믹 노즐

의 중심에 있는 바늘 전극과 접지된 외부 전극으로 구성

된다. RF 전압은 일치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바늘 전극

에 연결된다. 전극 사이를 흐르는 가스는 이온화되고, 

그 다음 방출된다(Brandenburg et al., 2007). 플라즈

마 제트 시스템의 설계 원리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처리의 주요 기능은 미생물의 불활성화에 

있다. 닭고기에서 플라즈마 처리는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Noriega et al., 2011), 즉석 

육류식품에서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Listeria innocua

의 수를 최대 1.6±0.5 Log cfu/g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Rød et al., 2012). 플라즈마 처리는 미생

그림 3.  플라즈마 제트 시스템의 원리

(Brandenbur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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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억제 활성뿐만 아니라, 육제품의 품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먼저 색도 측면에서 플라즈마 처

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육과 우육의 적색도를 감소시

키고(Jayasena et al., 2015), 닭가슴살의 경우 적색

도를 감소시키고, 명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Lee et al., 2016). Jung 등(2015)은 아질산 이온

이 많이 생성되는 플라즈마 처리수를 활용하여 유화형 

소시지를 제조하고 품질을 평가한 결과, 합성 아질산염

을 첨가하여 제조한 소시지의 적색도와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아 플라즈마 처리수를 통한 아질산염 대체

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 외에도 플라즈마 처리 시

간이 10분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오히려 육제품의 지방 

산화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Jayasena et al., 

2015), DBD 플라즈마를 처리한 가열 돈육과 우육에서 

대조군과 유사한 관능성상을 보여 제품의 품질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1).

Ⅲ. 결론

초고압 처리를 통해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고품질

의 맞춤식 육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실제 육

제품에 초고압 처리를 적용 시 가능한 경우, 공정 변수

가 일정하게 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이 되어야 

한다. 육제품과 펄스 자기장 처리 중 일어날 수 있는 바

람직하지 않은 변화는 여전히 불명확하며,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열에 민감한 효소나 비타민 

또는 육제품에서 유래된 단백질 분획물과 같은 요인 또

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기압에서의 플라즈마 처리는 육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있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이끌

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표면 오염 제거, 제품 표면 특

성의 변화 및 관능성상의 유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

술들은 육제품의 생산 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다양화

되는 육제품에 적용을 위한 안전하고 맞춤식 공정 개발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육제

품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수출을 통한 전 세계 국민들에

게 고품질과 위생적으로 안전한 육제품 제조에 더욱 크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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