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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대미 수출 현황

미국 시장 현황Ⅰ

 ◦ 미국의 농수산식품 수입규모는 2011년 기준 1,264억불로 유럽 연합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수입국이며, 단일 국가로서 최대 수입물량을 기록하고 있음 
2008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꾸준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 구성과 꾸준한 이민자 증가로 인한 다민족 다문화에 상응하는 다양한 

품목의 수입을 하고 있으며, 기초 식품원료부터 완전 가공품에 이르는 

방대한 물량이 매년 수입되고 있음

  
 ◦ 한식 주요 소비자층은 교포이며 품목별로 히스패닉, 아시안에 이어 주류

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음

   - 교포인구 소비경향

    ․ 교포 1세대들은 자영업 비율이 높으며, 외식보다는 H마트 등 교포매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요리를 함

    ․ 반면 2~3세대 세대들은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고 시간 절약을 위해 

외식을 하는 경향이 높음. 또한 주류사회에 동화되어 미국 식당, 이태리 

식당을 선호하고, 한식당은 가족 및 친지 또는 한국계 친구들과의 모임 등 
특별한 상황에 이용함

   - 히스패닉 소비 경향

    ․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거주율이 높은 히스패닉 인구는 접근이 쉬운 집 근처 
매장에서 식품을 거의 매일(월 평균 26회) 구매

    ․ 한국 식품 중 라면류(사발면), 알로에 음료, 소스류(불고기소스) 등이 인기 
상품이며, 즐겨먹는 한식은 불고기, 갈비 등임     

   - 중국계 등 아시안 소비 경향

    ․ 중국산의 안전성 문제로 중국계 소비자들의 한국식품 수요가 높으며, 
한식당을 방문하는 타인종 고객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특별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한식을 즐겨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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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확대와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입어 한식에 관한 관심과 소비층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미 동부와 서부의 주요도시인 뉴욕 및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식당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마다 다양한 한식홍보 행사를 개최

   -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K-pop 등 한류를 활용한 한식홍보행사 개최, 김치타코

트럭 등과 연계한 길거리 음식 홍보, 현지 경찰서 등 공무원대상 한식 도시락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류사회에 홍보

   - 주류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한국 식품류

    ․ 에너지드링크, 소스류(불고기소스), 차류(녹차, 유자차), 배, 버섯류(새송이 

버섯), 스낵류, 밤, 음료(알로에음료), 김류(조미김, 돌자반) 등
 

농식품 부류별 대미 수출동향Ⅱ

 ◦ 채소류 : 전년대비 27.3% 감소한 14.4백만불

   - 채소류는 기타채소의 소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작황부진에 따라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감소한 가운데 채소종자가 소폭감소하고, 작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무는 29.0%, 고추는 14.7% 감소. 특히 채소주스의 경우 ‘10년 4.4백만불 

수출에서 98.5% 급락하여 0.1백만불 수출하였으나 이는 HS코드 조정에 따른 

기타음료로 구분된 것에 따른 결과

     ※ 기타음료 수출 : ‘10년 21.5백만불 → ‘11년 29.8백만불 (8.3백만불, 38.6%) 

 ◦ 김치 : 전년대비 3.7% 증가한 2.8백만불

   -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과 ‘10년말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종가집, 농협 등 주 수출업체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한 

교포시장 및 현지마켓 진출 확대로 전년 대비 수출증가

 ◦ 인삼류 :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1.1백만불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선물용으로 고가의 본삼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효능이 알려진 

홍삼의 현지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관련 업체의 공격적 마케팅과 
가정에서도 인삼(백삼) 제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쉽게 복용가능

하며, 본삼보다는 소비자부담이 덜한 홍삼조제품, 홍삼정 등이 인기를 끌며 
처음으로 1천만불 넘어 전체 인삼류 11.1백만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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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훼류 : 전년대비 45.1% 증가한 1.9백만불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화훼류 주요 수출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현지 수요가 증가한 난류, 선인장의 수출이 급증하며 화훼류 

수출은 45.1% 급증

   - 난초는 수출이 어려운 성묘보다는 현지에서 일정기간 키워서 판매 가능한 

유묘나 중묘 위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58.4% 증가한 1.0백만불 수출

 ◦ 과실류 : 전년대비 2.2% 감소한 34.5백만불

   - ‘10년에 이어 전반적인 과실류 작황부진 속에 대미 주 수출품목인 배의 국내

가격 상승과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대과 수출물량 부족에 따른 수출 감소로 사과, 
감귤 등의 첫 수출에도 불구하고 과실류 수출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사과·감귤의 경우 ‘10년말 수입검역이 완화되면서 ‘11년에 사과 0.3백만불, 감귤 
0.6백만불이 미국으로 첫 수출되었으나 국내 가격상승 및 품질문제 등으로 예상

보다는 저조 

   - 유자차는 Gourmet Food로 수입업체의 현지주류시장 마케팅확대에 따른 인지

도 증가와 진출확대 및 한류의 영향을 통한 아시안 마켓 특히 중국계 마켓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8.5% 증가

   - 신선포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황부진에 따른 

품질저하 및 가격상승으로 현지산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전년대비 38.2% 감소

 ◦버섯류 : 전년대비 13.0% 감소한 6.0백만불

   - 버섯류 주 수출품목 팽이버섯이 소폭 증가하고 아위버섯 등 신규버섯 수출이 

이루어진 가운데 새송이버섯의 수출급감으로 버섯류 전체적으로는 수출 감소 

   - 팽이버섯은 중국산, 캐나다산에 비해 품질은 좋으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전년대비 4.4% 소폭 증가한 4.1백만불 수출

   - 미국 내 유기농 새송이 버섯생산 증가와 현지산의 품질 및 가격경쟁에서 밀리

면서 새송이버섯은 39.5% 감소한 1.8백만불 수출

 ◦ 산림부산물 : 전년대비 32.2% 감소한 5.9백만불

   - 임산물 수출은 기타목재류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주 수출품목인 밤, 기타

임산물의 수출감소로 전년대비 17.0% 감소

   - 주 수출품목인 밤은 국내 작황부진에 따른 수출량 감소와 가격상승에 따른 현지 
교민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32.5%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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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버섯의 경우 신선표고버섯 시장개척에 따른 수입확대와, 건조표고버섯·
목이버섯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61.9% 급증

 ◦ 가공식품 : 전년대비 17.1 % 증가한 342.2백만불

   - 면류는 주 수출품목 대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라면의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로 라면 3.8%, 국수 14.7%, 냉면 58.1% 등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한 50.7백만불 수출

   - 현지주요 커피메이커의 일회용커피 소비증가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커피조제품

(일회용커피)은 전년대비 41.0% 증가한 6.9백만불 수출로 인해 전체 커피류 

39.3% 수출급증

   - 소스류는 전체 21.5% 증가한 30.4백만불로 수출업체들의 공격적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전통장류는 고추장이 한식 인지도제고와 매운소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가운데 된장은 0.2% 감소, 간장은 0.5% 증가한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인 기타소스가 전년대비 42.2% 급증하면서 소스류 전체 수출

증가 주도

   - 주류는 전년대비 17.1% 증가한 21.5백만불로 ‘10년 세계적인 웰빙붐으로 급증한 
막걸리는 7.2% 소폭 증가한 가운데, 막걸리 수요 급증으로  주춤했던 맥주는 

10.0% 증가하였고, 소주는 4.4% 감소. 주류의 전체 수출 증가는 97.9%가 급증한 
알코올합성조제품에 기인

 ◦ 수산식품 : 전년대비 27.2% 증가한 180.9백만불

   - 수산식품은 갑각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미국 수출 수산식품 최대 부류들인 

어류, 연체동물, 해조류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체수출 증가

   - 어류는 주 수출품목 넙치, 갈치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조기, 명태, 
꽁치, 멸치, 참치, 기타어류 등 대부분의 신선･건조 품목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4.8% 증가한 78.5백만불 수출

   - 연체동물은 오징어가 36.2% 증가한 15.8백만불, 굴은 23.0% 증가한 21.4백만

불 등 주 수출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5.1% 증가한 41.5
백만불 수출

   - 해조류는 수출 주력품목 김이 현지 주류시장에서 건강식품인 스낵김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현지매장 입점 확대 및 수출업체 마케팅강화로 전년대비 

64.8% 증가한 38.7백만불 수출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요가 증가한 미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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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급증한 6.0백만불 수출에 힘입어 다시마의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9.6% 급증한 48.6백만불 수출.
   - 갑각류는 주 수출품목인 게살이 22.2% 감소한 3.8백만불 수출하며 전체적으로 

9.6% 감소한 6.7백만불 수출

< ‘11 농식품 대미 수출실적>                                
(단위：톤, 천불, %)

구  분
2010년(A) 2011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188,833 518,813 194,290 599,814 2.9 15.6 

❍농식품 161,391 376,647 165,169 418,948 2.3 11.2 

❲신선❳ 36,715 84,470 25,705 76,770 △30.0 △9.1

 - 채소류 10,246 19,838 3,639 14,425 △64.5 △27.3

 - 김치 868 2,695 794 2,794 △8.6 3.7 

 - 인삼류 613 9,631 510 11,143 △16.8 15.7 

 - 화훼류 119 1,332 146 1,932 23.1 45.1 

 - 과실류 18,696 35,326 16,375 34,546 △12.4 △2.2

 - 버섯류 3,839 6,889 3,018 5,991 △21.4 △13.0

 - 돼지고기 0 0 0 0 167.3 9.5 

 - 가금육류 0 1 0 0 △74.3 △65.0

 - 산림부산물 2,332 8,758 1,223 5,939 △47.6 △32.2

❲가공❳ 124,676 292,177 139,464 342,178 11.9 17.1 

 - 가공식품 120,962 288,105 134,840 337,463 11.5 17.1 

  * 면류 18,313 46,096 19,478 50,661 6.4 9.9 

  * 소스류 12,637 24,989 14,408 30,369 14.0 21.5 

  * 주류 15,241 18,396 16,680 21,541 9.4 17.1 

  * 과자류 9,525 37,807 10,739 45,042 12.8 19.1 

  * 연초류 1,236 31,277 1,487 29,378 20.4 △6.1

  * 유제품 3,922 3,732 4,173 4,368 6.4 17.1 

 - 목재류 3,713 4,073 4,625 4,715 24.5 15.8 

❍ 수산식품 27,442 142,166 29,121 180,866 6.1 27.2 

 - 어류 7,940 62,935 10,443 78,539 31.5 24.8 

 - 연체동물 9,759 33,150 8,961 41,485 △8.2 25.1 

 - 해조류 6,124 32,446 6,798 48,552 11.0 49.6 

 - 갑각류 1,016 7,396 857 6,683 △15.6 △9.6

 - 기타 2,604 6,239 2,061 5,607 △20.8 △10.1

자료원 :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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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농식품 대미 수출 상위품목>

(단위：천톤, 백만불)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품 목 물 량 금 액 품 목 물 량 금 액 품 목 물 량 금 액

전 체 175.5 467.3 전 체 188.8 518.8 전 체 194.3 599.8

1 궐련 1.1 28.1 궐련 1.2 31.3 김 4.5 38.7

2 배 11.0 24.7 배 10.2 25.4 음료 41.9 33.8

3 라면 6.7 20.1 음료 31.6 25.1 궐련 1.5 29.4

4 김 4.1 19.3 김 3.7 23.5 배 8.2 23.8

5 굴 3.2 15.5 라면 6.2 19.8 굴 3.6 21.4

6 비스킷 3.3 13.1 굴 3.3 17.4 라면 6.4 20.5

7 곡류조제품 2.7 10.5 비스킷 3.8 16.3 비스킷 4.1 19.7

8 소주 6.2 9.1 오징어 6.0 11.6 오징어 4.8 15.8

9 오징어 6.5 9.0 곡류조제품 2.7 10.8 곡류조제품 3.1 12.1

10 국수 4.2 8.3 국수 5.1 10.1 국수 6.0 11.6

11 인삼 0.5 8.3 인삼 0.6 9.6 인삼 0.5 11.1

12 젤라틴 1.3 7.4 소주 6.1 9.0 소주 5.5 8.6

13 어류제품 2.1 6.6 젤라틴 1.6 8.7 어류제품 2.2 7.4

14 게살 0.8 5.6 어류제품 2.0 6.6 젤라틴 1.2 7.2

15 밀 4.4 5.5 넙치 0.3 6.0 커피조제품 1.6 6.9

16 고추장 2.9 5.2 멸치 1.1 5.9 멸치 1.0 6.7

17 넙치 0.4 5.1 밀 4.8 5.7 고추장 3.5 6.5

18 단일과실조제품 6.3 4.7 고추장 2.8 5.1 알코올합성조제품 4.6 6.1

19 커피조제품 1.3 4.5 단일과실조제품 6.7 5.0 미역 1.6 6.0

20 멸치 1.0 4.4 채소종자 0.0 4.9 베이커리반죽 2.3 5.7

21 참치 0.7 3.9 게살 0.8 4.9 넙치 0.3 5.3

22 채소종자 0.0 3.7 커피조제품 1.4 4.9 밀 4.2 5.2

23 새송이버섯 1.6 3.6 채소주스 5.5 4.4 빵 1.2 4.9

24 아이스크림 1.3 3.5 미역 1.3 4.3 채소종자 0.0 4.9

25 밤 1.3 3.4 베이커리반죽 1.6 4.2 단일과실조제품 6.0 4.9

26 미역 1.1 3.4 팽이버섯 2.6 4.0 아이스크림 1.5 4.3

27 혼합조미료 0.9 3.4 아이스크림 1.5 3.9 팽이버섯 2.4 4.1

28 팽이버섯 2.2 3.2 혼합조미료 0.9 3.8 게살 0.5 3.8

29 간장 3.3 3.2 참치 0.5 3.4 참치 0.6 3.8

30 채소주스 3.6 3.0 밤 1.4 3.4 꽁치 2.2 3.8

자료원 :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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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선․가공․수산식품 대미 수출 상위품목 >

(단위：천톤, 백만불)

구분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품 목 물 량 금 액 품 목 물 량 금 액 품 목 물 량 금 액

신

선

농

식

품

신선전체 34.2 73.6 신선전체 36.6 84.4 신선전체 25.6 76.6

1 배 11.0 24.7 배 10.2 25.4 배 8.2 23.8

2 인삼 0.5 8.3 인삼 0.6 9.6 인삼 0.5 11.1

3 단일과실조제품 6.3 4.7 단일과실조제품 6.7 5.0 채소종자 0.0 4.9

4 채소종자 0.0 3.7 채소종자 0.0 4.9 단일과실조제품 6.0 4.9

5 새송이버섯 1.6 3.6 팽이버섯 2.6 4.0 팽이버섯 2.4 4.1

6 밤 1.3 3.4 밤 1.4 3.4 김치 0.8 2.8

7 팽이버섯 2.2 3.2 새송이버섯 1.2 2.9 밤 0.7 2.3

8 김치 0.7 2.3 고추 0.6 2.7 고추 0.4 2.3

9 고추 0.4 2.0 김치 0.9 2.7 유자차 0.5 1.7

10 양란 0.1 1.3 무 2.3 1.5 느타리버섯 0.5 1.5

가

공

농

식

품

가공전체 113.1 264.8 가공전체 124.8 292.2 가공전체 139.6 342.3

1 궐련 1.1 28.1 궐련 1.2 31.3 음료 41.9 33.8

2 라면 6.7 20.1 음료 31.6 25.1 궐련 1.5 29.4

3 비스킷 3.3 13.1 라면 6.2 19.8 라면 6.4 20.5

4 곡류조제품 2.7 10.5 비스킷 3.8 16.3 비스킷 4.1 19.7

5 소주 6.2 9.1 곡류조제품 2.7 10.8 곡류조제품 3.1 12.1

6 국수 4.2 8.3 국수 5.1 10.1 국수 6.0 11.6

7 젤라틴 1.3 7.4 소주 6.1 9.0 소주 5.5 8.6

8 밀 4.4 5.5 젤라틴 1.6 8.7 젤라틴 1.2 7.2

9 고추장 2.9 5.2 밀 4.8 5.7 커피조제품 1.6 6.9

10 커피조제품 1.3 4.5 고추장 2.8 5.1 고추장 3.5 6.5

수

산

식

품

수산전체 28.2 128.9 수산전체 27.4 142.2 수산전체 29.1 180.9 

1 김 4.1 19.3 김 3.7 23.5 김 4.5 38.7 

2 굴 3.2 15.5 굴 3.3 17.4 굴 3.6 21.4 

3
오징어

6.5 9.0 오징어 6.0 11.6 오징어 4.8 15.8 

4 어류제품 2.1 6.6 어류제품 2.0 6.6 어류제품 2.2 7.4 

5 게살 0.8 5.6 넙치 0.3 6.0 멸치 1.0 6.7 

6 넙치 0.4 5.1 멸치 1.1 5.9 미역 1.6 6.0 

7 멸치 1.0 4.4 게살 0.8 4.9 넙치 0.3 5.3 

8 참치 0.7 3.9 미역 1.3 4.3 게살 0.5 3.8 

9 미역 1.1 3.4 참치 0.5 3.4 참치 0.6 3.8 

10 고등어 0.5 1.9 다시마 0.7 2.4 꽁치 2.2 3.8 

자료원 : 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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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 이후(‘12.3~‘12.7)대미 수출 동향Ⅲ

□ FTA발효 이후(‘12.3~‘12.7) 대미 수출 동향

 ◦ 한-미 FTA발효이후(‘12.3~’12.7) 우리나라 대 미국 농수산식품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보합(0.34%)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관세가 철폐된 품목인 음료(0.2센트/liter 즉시철폐)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59% 대폭 상승

   - 기타음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로에음료의 경우 히스패닉계 소비자를 중심

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류시장으로 수요확대 예상

 ◦ 김(6% 즉시철폐)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11.3~7월) 28.91% 상승함. 김은 주로 

한인 교포시장과 아시안 마켓에서 소비되며 스시문화 보편화 및 건강식품 

인식 확산으로 미국현지인 소비 증가추세

 ◦ 라면, 인스탄트면 등 면류 제품(6.4% 즉시철폐)의 수출액은 각각 17.72%, 85.06% 

대폭 상승함

   - 한국산과 경쟁상품인 일본산 제품에서 가격경쟁력 우위가 있으며 교민마켓 

위주의 시장에서 동양계, 히스패닉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음

 

 ◦ BBQ소스, 고추장 등 소스류(6.4% 즉시철폐)의 경우 각각 15.30%, 17.02%의 

두자리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임

   - 미국의 소스시장은 안정된 성장세로 전체 식료품시장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확대 가능

 ◦ 팽이버섯(8.8센트/kg+20% 5년균등철폐)의 수출액은 23.91% 대폭 상승

   - 중국산 ․ 캐나다산과 경쟁가격격차를 줄임으로써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유기농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미국시장을 타깃으로 이 분야의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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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0.3센/kg 즉시철폐)의 경우 수출액이 137.98% 대폭 상승함

   - 배 미국수출은 국내 생산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로 20백만불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한정된 교민시장을 벗어나 현지마켓 진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검역 협상 및 신선도 유지, 품위저하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

48.59

28.91
17.72

85.06

15.3 17.02 23.91

137.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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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0

80

100

120

140

160

음료 김 라면 인스턴트면 BBQ소스 고추장 팽이버섯 배

주요품목 수출액 증가율(%)

□ 업체 애로사항 등

 ◦ 신선 농수산물의 경우 대체로 원산지 증명기준이 명확한 편이나 여러 성분이 
포함된 가공제품의 경우 정확한 성분계산을 통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으로 향후 원산지 검증시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수입업체의 주요 물류수단인 해상운송비의 30~40% 인상으로 인한 물류비

증가로 관세혜택에 따른 가격인하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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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대미 수출 통관·검역 부문

농식품의 통관 억류 현황 및 유의사항Ⅰ

1. 한국 농식품 FDA 억류현황

□ 일반현황

 ◦ 수입관리․통제제도의 하나로서 미 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에서 식․의약․화장품 등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을 통제

 ◦ 외국식품의 대미수출 시에는 FDA에 반드시 통관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통과치 못하는 경우 억류처리

 ◦ FDA 억류(Notice of FDA Action)시 명시된 기간 내 개선․보완 또는 이상 없음을 
증명하면 억류해제 가능

□ 연도별 현황

 ◦ 한국산 농수산식품의 경우 2003년까지는 매년 억류건수가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2009년 이후 중국산 식품의 위생문제가 불거지며 FDA 검사가 강화되어 억류

건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1년에는 전년대비 약 17.2% 증가한 170건 기록

   - (‘01)212건 → (‘02)331 → (‘03)663 → (’04)408 → (‘05)357→ (’06)400 → 

(‘07)213 → (‘08)113 → (‘09)135→ (‘10)145 → (‘11)170

◦ USDA(미 농무부)와 함께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주요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 USDA는 수입 농산물을 통해 유입되는 병충해로부터 자국의 식물

자원 보호가 목적이며, FDA는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위생규정 
위반여부 및 품질기준 검사 등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임

※ FDA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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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도 식품별․월별 억류상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목/
총건수

면 1 1 2 1%

스낵 2 1 3 6 4%

수산물 9 7 17 3 7 4 3 8 5 2 65 38%

과실 1 3 1 5 3%

채소연관
식품

2 2 1 1 1 7 4%

음료 7 1 2 6 2 9 6 2 3 1 39 23%

캔디 4 2 1 5 6 7 6 4 35 21%

소스 3 2 5 3%

스프 1 2 3 2%

한방재료
(인삼등)

3 3 2%

식품억류
건수

23 12 19 11 16 12 10 21 18 9 12 7 170 100%

 ◦ 2012년도 식품별․월별 억류상황 (3월 누적통계)

구 분 1월 2월 3월 계
품목/

총식품건수

면

스낵 2 2 5%

수산물 1 2 3 8%

과실 0%

채소 연관식품 3 3 8%

음료 4 2 9 15 38%

캔디 2 3 5 13%

소스 7 7 18%

스프

한방재료(인삼등) 4 4 10%

식품억류건수 8 3 28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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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국가 식품 억류건수 (3월 누적통계)】

국가 식품/총억류 주요억류식품 주요 억류사유

중국 89/195(45%)

Frozen seafood

(frozen shrimp, etc.)

Shiitake

Tea

부패/오염, 

살충제 포함

잘못된 라벨

일본 17/45 (37%)

Pickled radish

Soft drink

Liquid pasta sauce

공정과정자료 없음

미등록 약산성식품

유해색소포함

대만 39/62 (63%)

Frozen seafood

Tea

Sauce

(soy, curry, etc.)

부패/오염

공정과정자료없음

미등록 약산성 식품

멕시코 89/129 (69%)
pepper

sweet & sour cucumber

부패/오염

유해색소첨가

2. 최근 FDA 통관시 유의할 사항

 ◦ 중국산 식품 및 생필품의 안전성 및 식품위생문제와 함께 FDA는 한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표기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위한 수출 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가 시급함

   - 특히 건강보조식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 처방 등과 같은 허위 과장 표기는 

할 수 없음

   - 최근 주류마켓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알로에 음료의 경우 당분표시와 

관련하여 “No Sugar Added”, “Sugar Free”를 표기한 제품 중 당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그 성분을 줄여 표기하는 경우 통관보류 또는 소비자로부터 공익

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현지 규정 준수 요망

 ◦ 최근에 자주 통관보류가 되는 주요 사례

   - 저산성식품(LACF)임에도 SID(제품공정) Number 없이 수출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 통관 편이를 위해 식품을 사료용 등으로 허위 기재하여 통관 보류된 사례

(예: 식용 번데기 통조림을 사료용으로 허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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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 명칭을 조사관이 알 수 없게 표기하여 서류통관 될 것을 정밀검사를 
거치는 사례(예: 강냉이를 Pop Corn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Korean Cookie나 

Korean Snack으로 표기하여 정밀 검사)
   -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Supplement Facts(영양보충성분)을 표기하여야 하나 

식품과 같이 Nutrition Facts(영양성분)으로 표기한 경우

   - 대기업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용 한글 포장으로 수출하거나, 색소를 사용

하고도 표기하지 않는 경우(옥수수 수염차, 알로에 음료)

3. 억류감소를 위한 대처방안

 ◦ FDA 식품안전 및 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는 미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사 실시

 ◦ 대 미국 수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수산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서부터 미국통관까지 필요한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빈번한 위반사항(식품분야) 
   - 제조시설 등록번호(FCE No.) 부재

   - 저산성식품의 공정과정 등록번호(SID No.) 미등록 

   - 무허가 색소

   - 불결한 제조

   - 승인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 부적합한 영양표 

   - 불법 라벨링 등 

 

 ◦ 저산성식품(LACF: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미국 선적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 필요

   -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FCE Number :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 을 FDA 2541양식으로 등록하여 FCE Number(제조시설번호) 취득 

   - 공정과정등록(SID Number: Submission Identifier Number)을 FDA Form 2541a
양식(Aseptic packaging 일 경우 FDA Form 2541c)으로 공정과정을 등록하면 

FDA 검토 후 SID Number(제품공정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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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표기 사항 

   - 거의 모든 식품에 라벨링은 의무사항이며 제품명, 영양표시, 제조유통업체, 
성분표시, 중량, 유통기간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육류, 과일, 채소는 자발적으로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

 ◦ 식품포장에는 의약품처럼 일정한 건강효과나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의 선전

문구는 허위, 과대광고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 미국 수출용은 영문표기가 바람직하며, 내용물과 다른 영문표기나,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표기는 서류통관이 될 상품도 정밀검사로 갈 수 있으므로 유의

하여야 함

 ◦ 통관시 라벨문제로 보류되었을 경우 라벨을 교정하여 재작업할 수는 있으나, 
재검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보관비 등 추가비용 발생할 수도 있음 

 ◦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색소 및 첨가물은 FDA 의 승인 및 등록 되어 있어야

하며, 색소는 FDA 가 인증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통관/검역절차Ⅱ

1. 관련법규 및 프로그램

 □ The Tariff Act, as amended (19 USC Chapter4 - Tariff Act) 개정관세법 (미법규 

4장 19 - 관세법안)     

 □ CBP Regulations (19 CFR Parts 1-199)
    국토안보국규정 (미연방규정집 1-199부 19)

 □ The Trade Act, as amended (19 USC Chapter 12 - Trade Act)
    개정관세법 (미법규 12장 19 - 관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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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lant Protection Act, as amended (7 USC chapter 104 - Plant Protection) 
개정식물보호법 (미법규 104장 7 - 식물보호)

 □ APHIS Regulations - Plants & Plant Products (7 CFR parts 300-399)
    미동식물검역소규정- 식물 및 식물성생산품 (미연방규정집 300-399부)

 □ Fruits & Vegetables Import Manual
    과채류 수입 설명서

 □ Unprocessed Seed Import Manual
    미가공된 종자 수입 설명서

 □ Miscellaneous and Processed Product Manual
    연체동물 및 가공처리 생산품 설명서

 □ The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as amended (7 USC Chapter 109 - Animal 
Health Protection)

    개정동물건강보호법 (미법규 109장 7 - 동물건강보호)     

 □ APHIS Regulations - Animals & Animal Products (9 CFR Parts 1-167)
    미 동식물검역소규정- 동물 및 동물성생산품 (미연방규정집 1-167부 9)

 □ Animal Product Manual
    동물성생산품 설명서

 □ The Federal Meat Inspection Act, as amended (21 USC Chapter 12 Meat 
Inspection)

    개정연방육류검역법 (미법규 12장 21)

 □ The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as amended (21 USC Chapter 10 -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Inspection)

    개정가금류생산품검역법 (미법규 10장 21 - 가금류 및 가금류생산품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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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gg Products Inspection Act, as amended (21 USC Chapter 15 - Egg 
Products Inspection)

    개정난류생산품검역법 (미법규 5장 21 - 난류생산품검역)     

 □ FSIS Regulations - Meat, Poultry, and Egg Product Inspection (9 CFR Parts 300 - 599)  
미 식품안전검사국규정 - 육류, 가금류, 난류생산품검역(미연방규정집 300-599부 9)

 □ FSIS Directives (5,000 series; 6,000 series; 7,000 series; 9,000 series; 10,000 
series; 11,000 series)
미 식품안전검사국 명령(5000류, 6000류, 7000류, 8000류, 9000류, 10000류, 11000류)

2. 통관절차 

 □ 구비서류

  ◦ 선하증권 혹은 항공증권

  ◦ 송품장

  ◦ 포장목록

  ◦ 수입식품 종류에 따른 수입국의 수입허가 (동물식품 수입허가와 식물식품 

수입허가) 획득

  ◦ 수출국의 동물 위생검역증 혹은 식물 위생검역증 (Animal Health Certificate 
or Phytosanitary Certificate)

 □ 품목분류 제도

  ◦ 수입자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행사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함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품목분류 규정을 해석․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분류

번호를 결정

    - 송품장의 기재내용이 정확하고 자세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경우

에는 추가정보를 요청하여 상품 명세를 확정함

    - 류의 제목과 색인을 사용하여 적용가능한 것을 고름

    - 류와 부의 주를 자세히 읽고, 해당여부와 배제여부를 결정

    - 해석통칙을 적용

    - 적합한 10자리 분류번호를 선택

    - 관세율과 특히 관세해당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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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결정

    - 타 연방기관이 요구하는 추가자료 여부를 확인

  ◦ 경험과 ABI (Automated Broker Interface) Query System (전자통관검색시스템)에 
근거하여 타 연방기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고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

하여 관련법규, 정책, 프로그램을 조사

 □ 원산지 기준 (Rules of Origin)
  ◦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Non-preference rules of origin)
    - FTA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

  ◦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Preference rules of origin)
    -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FTA관세특례법에서 규정

3. 단계별 수입절차

 □ 수입회사가 수입신고서(Entry Notice)와 보증금 (Customs bond)을 관세국경 

보호청에 접수하고 반출허가를 요청 

  ◦ 9.11 테러사건 이후 국토안보법에 의거하여 기존 세관이 이민국과 미농무성

(USDA) 산하의 동식물검사국의 검사기능과 인력을 통합하여 세관 및 국경

보호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에 확장 편성되었음

  ◦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경보호 책임과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통합된 국경수비 연방기관으로 그 역할은 철저하고 효과적인 국경

관리, 통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테러분자와 테러용 무기류의 유입의 원천적인 
차단과 무역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임

 □ 관세국경 보호청의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FDA의 OASIS 시스템에 수입신고

서를 접수하고 FDA에 수입허가를 요청함

  ◦ 9.11 테러이후 미 농무부 (USDA) 산하의 동식물검사국의 검사업무가 국토

안보국 (CBP)로 통합이전됨

 □ 신선 농산물의 경우 CBP Agricultural Specialist (국토안보국 농산물 전담부서)
에서 병충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시 수입허가를 하며, 병충해 발견시 
선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CBP 감독하에 폐기 또는 반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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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DA는 수입서류를 검토하여 수입품에 대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입이 즉시 허가됨.
  ◦ FDA 관련사항 위법으로 인한 억류 등 지속적인 통관상의 문제가 있는 국가, 

수입업체명, 품목명 (Import Alert List)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 수입업체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통관시 자동적으로 샘플조사 없이 억류조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됨

 □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FDA가 샘플조사를 

하며, 이 조사는 FDA 직원이 샘플을 수거해 FDA 실험실로 조사를 의뢰하여 
이루어짐

 □ 샘플조사 결과 FDA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되면 그 즉시 수입이 허가

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수입이 거부됨

 □ 불합격 판정이 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체가 이의제기할 권리가 있음

 □ 최근 샘플조사 없이 억류조치할 경우 수입업체가 이의를 제기해서 합당하면 

허가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이 거부됨

  ◦ 과거 수입이력에 따라서 샘플검사 없이 억류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통관

지연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농림수산물의 경우 샘플조사의 소요기간이 
길어지면, 식품의 유통시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으니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샘플조사 기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함

4. 진입장벽의 특징

 □ 미국 농식품 수출이 매년마다 까다로워지는 추세임

  ◦ 미 정부가 수입통관을 강화하게 된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나 

사실상 9.11 테러이후 Bio Terrorism Act (공공보건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 이 발효되고 농식품 수입 관련연방기관들의 검사업무가 통합되면서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따른 시간지연이나 부수비용이 발생함

 □ 미국 진입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뉨

  ◦ 농식품의 관세장벽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일부 식품은 
28%에 이르며, 보통 농식품에 대한 관세율은 10%임



대미 수출시 통관 및 검역제도 조사

24

  ◦ 한미 FTA가 시행되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관세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비관세장벽은 무역제한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수입을 제한

하는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 미국은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식품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 특히, 1999년 12월 11일 발표한 대통령 발의안 (Presidential Initiative)에는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미국세관과 식품의약청이 구체적으로 취해야 하는 

규제내용이 포함됨.

 □ 미국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을 도모함

  ◦ 한 기관만이 아닌 각 지역, 주, 연방정부 차원에서 식품제조, 유통의 각 단계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연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임

 □ 이 기관 간 협력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청 (FDA), 질병관제 및 예방

센터 (CDC), 미농무성 산하 동식물검역소 (APHIS), 식품안전 검사소(FSIS), 
미국 주합동연구 교육공개청, 미 환경보호국 (EPA), 미 상무성 산하 국립 해양

기상청, 미 재무성 산하 주류, 담배 및 총기관리국, 미국세관(CBP), 미 법무성, 
연방무역위원회 그리고 주정부 및 시정부가 모두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연방기관별 농식품 통관관련 규제 및 역할Ⅲ

1. 세관 및 국경보호국 (Bureau of Customs & Border Protection)

 □ 근거법규 및 배경

  ◦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개정관세법),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개정무역법), Customs Modernization Act (관세현대화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국토보안법), CBP Regulation (국토안보국 규정) 등을 포함한 

400개 이상의 법규를 40여개의 연방기관들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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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에 발효된 근대화법은 통관절차의 선진화를 향한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세관이 한정된 예산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폭주하는 수입물량으로 인한 

통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 및 절차를 효율적이고 효과

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음

  ◦ 통관절차의 전산화 규정으로 과거 10여년동안 실시해오던 전산화 조치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수입신고의 전산화 (Electronic Entry Filing), 원거리 

수입신고 (Remote Location Entry Filing), 수입자별 일괄 관세정산 신고 

(Import Activity Summary) 등 향후 전산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기존의 수입자와 세관의 관계를 수직적, 명령적 관계에서 통관거래의 대등한 
관계로 간주함

    - 세관은 수입자가 관세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

그램을 확립, 실행하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수입자는 합리적 주의의무를 행사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수입거래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의무 규정으로 보관할 서류의 목록은 관세법 
제 509 (a)(1)(A) 조항에 규정됨 (SECTION 509 (a)(1)(A)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 주요 역할

  ◦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경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단독

으로 행사하는 통합된 국경수비 연방기관으로 41,000여명의 인력을 확보

하고 있음

  ◦ 또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국경관리, 통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테러분자와 

테러용 무기류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편으로 무역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임무임

  ◦ 주요 조직으로는 Office of Field Operations (현장업무국), Office of Border 
Patrol (국경순찰국),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업무국), Off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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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 Rulings (규정통지국), Office of Strategic Trade (무역전략국), 
Offic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정보기술국), Office of Intelligence 
(정보국), Office of  Anti-Terrorism (테러리즘방지국) 등으로 구성됨

      
  ◦ 무역거래 통관절차 즉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물품 반입신고, 검사, 관세정산

신고, 관세청산절차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한 
전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ACE  SYSTEM)

  ◦ 테러분자들의 테러용 무기류 반입을 집중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안보통관

절차 프로그램을 병행실시 중임

  ◦ 검사절차 과정에 있어서 무작위 표본검사보다 관세탈루 가능성 및 관세법규, 
무역법규, 기타 안보법규의 위반가능성을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

하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집중 강화하는 
표적검사를 채택함

  ◦ 검사종류로 Manifest Hold (적하목록 억류)/VACIS exam (X-ray 검사)와 Entry 
Hold Intensive exam (입항보류강화심사) 등이 있음

    - 세관이 적용하는 위험성 평가기준 자료에는 수출업자, 제조자, 수출지, 
원산지, 품목, 수입업자, C-TPAT Program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미 세관 국경경비국 반테러 보안프로그램)이 고려됨

    - C-TPAT 프로그램은 수입품의 공급선에 연계되는 제조업자, 수출업자, 운송

주선업자, 운송업자, 수입업자, 보세창고업자, 통관업자 등 무역관련업체와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대테러 공동프로그램임

    - 무역관련업체는 보안계획 (시설보안, 업무보안, 인사보안 등 포함)을 수립, 
실행하고 세관은 이 보안계획달성을 위한 확인 및 지도 등의 협력을 함

    -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무역 관련업체의 수입품은 위험성 평가시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어 검사비율이 현저히 감소함

  ◦ 이와 같은 표준화 및 통일화한 통관제도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관별로 

상이한 세부통관절차를 운영하여, 위조 및 유사상표 확인,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킴

    - 이로 인해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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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이 집행하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수입금지 또는 규제되는 제품으로는, 
관세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제품, 지적재산권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위조상표 제품,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협약 (CITES)에 의하여 멸종위기의 동식물제품 해양포유

동물 보호법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의 돌고래보호규정에 의하여 

돌고래의 안전을 해치는 참치어획 관행 및 참치제품, 바다거북 보호법 

(Section 609 of Public Law 101-162)에 의하여 바다거북을 해치는 상업적 

어획기술을 사용하여 잡은 새우제품 등이 있음

  ◦ 9.11 테러사건 직후,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모든 대 테러조치와 활동을 조정

하고 통제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미표적센터 (National 
Targeting Center)를 설립함

    - 정교한 표적방법을 개발 이용하여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사람과 수입물품에 
관한 사전정보를 분석하고 심사하여 테러위협을 제기하는 사람과 수입

물품을 표적하여 집중적인 반테러 검사 등 대응조치를 취함

  ◦ 2002 무역법의 343 조항은 모든 수입화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화하여 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 자동적하목록시스템)/Selectivity 
System (선별성시스템)/ ACS ( Automated Commercial System, 자동통상

시스템)에 사전전송 하도록 요구함

    -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자동표적시스템 (Automated Targeting System)과 선별성

시스템 (Selectivity System)을 통하여, 미리 전송된 수입화물 자료를 세관의 
업무자료실이나 법 집행부서의 자료실에 누적된 정보, 협력정보 사회에서 

얻는 전략적 정보 등과 대조․심사하여 무역거래의 위험성 평가와 안보

위험성 평가를 하여 잠재적 위험을 일으킨다고 평가되는 화물을 탐지하여 
검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함

    - 운송수단에 의한 사전전송시기는 다음과 같음

       * Vessel: 수출항에 선적전 24시간 전

       * Air: 도착전 4시간전: 근거리 비행인 경우는 수출공항에서 이륙시

       * Truck: Fast인 경우는 도착전; Non Fast인 경우는 도착전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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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소 / 식물검역소 

   (Plant Protection & Quarantine Program, 식물 보호 및 격리 프로그램 /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동식물 건강 검역 프로그램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 농무부)

 □ 근거법규

  ◦ Plant Protection Act incorporating Federal Pest Act, Plant Quarantine Act, 
Federal Seed Act, and Federal Noxious Weed Act (Title IV of Agricultural 
Risk Protection Act of 2000), [연방해충법, 식물격리법, 연방종자단속법, 연방

유해잡초법이 통합된 식물보호법(농업 리스크 보호법_2000, 표제 4호)],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of 2002, [농업 바이오테러리즘 보호법

(2002)], PPQ Regulations (식물 보호 및 격리 규정)

 □ 주요 역할

  ◦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시 전입될 수 있는 식물병충해와 잡초 (Mediterranean 
Fruit Fly, 지중해열매파리 / Oriental Fruit Fly, 실파리 /Citrus Canker, 감귤

궤양병 /Asian Long Horned Beetle, 장수하늘소 /Noxious Weed, 유해잡초) 
등을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농업과 식물자원의 보호 및 보존을 주임무로 

하고 있음

  ◦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에 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병충해 
위험 분석평가 (PRA)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수입 허용 품목표를 확정

    - 이 품목표에 등재된 품목의 농산물은 규정전 수입절차 즉, 필요한 경우의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받고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의 구제조치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함

    - 한편, 이 품목에 등재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됨

  ◦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 지중해열매파리의 전파, 플로리다주에 감귤

궤양병의 전입, 뉴욕주와 일리노이주에 장수하늘소의 유입 등 각종 병충해가 
발생됨으로 인하여 식물검역소는 기존의 규제절차를 재점검하고, 동시에 

강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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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검역소는 국제식물보호협약 (IPPC)에서 승인한 나무포장재료 (Wood Packaging 
Material)의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여 2005년도 9월 16일부터 (도착일 기준) 
수입물품에 사용된 나무포장 재료는 반드시 열처리 (Heat treated), 혹은 훈증

처리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를 해야 하고, 국제협약에서 승인된 

표시(stamp)를 하도록 규제함

3.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 / 동물검역소 

   (Veterinary Service, 수의보건소 / 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Service, 동식

물검역소 / U. 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 농무부) 

 □ 근거법규

  ◦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동물건강보호법),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농업바이오테러리즘보호법), U. S. Regulations (미연방규정),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sed (개정동물건강 세이프가드)

 □ 주요역할

  ◦ 축산물 및 식품의 수입시 전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을 [예 : 광우병 
(BSE), 구제역 (FMD), 우역(Rinderpest), 외래뉴캐슬병(Exotic New Castle  
Disease), 돼지열병(Classical Swine Fever) 등)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의 
보호, 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임무로 함

  ◦ 구체적인 업무활동의 하나는 동물질병의 종류별로 발생국가를 지정하여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축산물 및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임

    - 예외적으로 일정한 구제조치와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받은 후 질병이 발견

되지 않으면 수입허용조치를 함

  ◦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미국내에서 뉴캐슬병, 구제역, 탄저병과 

관련된 문제, 축산물의 생물학적 테러방지 문제 등으로 기존의 규제절차의 

개선보강을 실시 중임

  ◦ 라면 수입시 라면과 함께 포장된 수프 패키지 속에 소량의 고기류 및 가금류 
가루가 함유된 경우, 동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 (VS Form 16-3)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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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의약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청 / U. S. Departe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미 보건부)

 □ 근거법규

  ◦ Food, Drug & Cosmetic Act (식품의약화장품법), Bioterrorism Act (바이오테러

리즘법), FDA Regulations (FDA규정), Bioterrorism Regulations (바이오테러리즘

규정)

 □ 식품위생 안전규제 강화 법적근거

  ◦ 현행 우수식품 제조관리 규정 [CFMP (21 CFR Part 111)]

  ◦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규정 [HACCP (21 CFR Parts 120 and 123)]

  ◦ 식품 위생안전 현대화법 (FSMA)
    - 배경: 식품매개질환 (식중독) 사건의 급증

    - 내용: 식품 위생안전 및 안보를 위한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식품 공급

사슬 (Supply chain)에 관련된 자 즉, 생산업자, 포장업자, 보관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등이 식품 위생안전 및 안보를 예방할 책임을 분담함

     ․ 수입업자의 입증책임: 수입업자는 해외공급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에 맞춘 

제조과정을 이행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제 3자의 인증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생산시설과 제조과정이 위생안전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해당국의 국가기관이나 협회가 인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식품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제 3자의 인증 프로그램: 제 3자의 

인증이 미국 수입통관이 필수조건임

     ․ 수입식품의 해외생산 시설의 현장방문검사 프로그램: 현장방문 검사를 방해

하는 해외 공급업자의 수입품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주요역할

  ◦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구 그리고 전자파를 방출하는 전기제품 등의 

안전, 효험 및 안보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함



제 2장 대미 수출 통관·검역 부문

31

    - 보다 안전하고, 효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더욱 증진시킴

  ◦ 식품 위생안전을 목표로 한 국제적인 규제활동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조직개편 및 확대를 하였음

    - Deputy commissioner, office of global regulatory operations and policy 국제규제

활동 및 정책부 차장직 신설

    - Deputy commissioner,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
국제프로그램부 차장직 확대강화

    - Associate commissioner,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규제업무부 차장보직 강화

 □ 주요품목별 규제사항

  ◦ 신선농산물: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 즉, 화학적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오염된 

불량식품으로 판정되면 수입거부 조치를 하여 수출하게 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게함

    - 한국산 동양배가 농약잔류 허용치 초과문제로 폐기처분된 사례가 있었음

  ◦ 건조농산물: 일반적으로 비위생적인 건조과정으로 인한 물질적 오염에 노출

되어 불량식품으로 판정되면 수입거부 조치를 받고 폐기처분이나 수출을 

해야 함

  ◦ 가공농산물 식품중 저산성식품 혹은 산성화식품

    - 열처리가공과 진공포장된 식품으로 최종산도가 4.6을 초과하고 수분활성도

(Water Activity)가 0.85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시설등록 (FCE No: Food Canning Establighment Registration No.)과 제조과정

등록 (SID No: Submission Identification No.)을 하도록 조치하고, 보톨리누스

중독증 (Botulism)과 같은 생물학적 오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적 
가공처리를 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함

    - 한국산 깻잎통조림, 장아찌통조림 등과 두유, 식혜 등 음료제품이 FCE 
No.(시설등록번호)와 SID No.(제조과정등록) 미등록으로 인한 폐기처분 및 

재수출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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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 수산물 및 수산물 식품에 적용, 운용하는 위생관리절차인 HACCP 프로그램 
(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s Program,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프로그램)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발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Safety), 건전성 

(Wholesomeness), 및 품질 (Quali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방법임

    - 종전의 관리방법과 달리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에 있어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관리

하는데 있음

     ․ 또한, 그 관리내용을 전부 기록함으로서 제조공정 전반에 걸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기하는 방법임

    - 종전의 관리방식은 위해 발생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음

     ․ HACCP은 각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인을 관리,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발생 요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도임

    - 최근에 HACCP 프로그램의 집행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수입업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제품의 폐기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함

주요 유형별 진입 장벽Ⅳ

1. 수입정책 관련

 □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 우리 농림수산물의 대미수출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요인으로는 

미연방정부 통상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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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주의 정책에 의해 책정된 조항으로 흔히 “슈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Section 301 Trade Act of the 1974 - Amend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 [통상법 301조 (1974년 제정, 종합통상경쟁력법으로 
1998년 개정)]”와 같은 조항들이 있음

  ◦ 미국은 모든 외국 또는 외국회사에 대해 제재 등의 통상규제 조치를 일방

적으로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통상규제 조치의 근거는 미국 

정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이유를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따라서 국제무역이나 수출대상 물품의 제조 방식이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한 이유에 의해서라도 미국정부에서만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통상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한국내의 정치적 상황도 이러한 통상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미국은 이러한 일방주의 정책을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국제조약이나 국제계약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시,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WTO에서 인정된 사항이라도 미 정부에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은 반드시 국가가 아니라 특정 기업을 상대로 적용될 

수도 있음

    - 미국 정부에서 이 일방주의 정책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 

국가나 기업을 위반국가나 기업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함

    - 이 정책의 적용근거나 그 근거에 부합되는 조치에는 분명하게 명시된 

법규가 따로 없으며, 당시의 사례에 따라 조치내용이 결정됨

  ◦ 일방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실시됨

    -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나 회사를 

선정해 조사 시작

    - 조사결과와 건의된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보고서를 통상대표부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내림

  ◦ 미국 국내산업 로비회사들이나 연방의회는 “슈퍼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에 
근거한 통상규제 조치를 취하자는 압력을 항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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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압력을 늘 받고 있는 통상대표부(USTR)나 백악관은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 일방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정책은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수입허가제

  ◦ 미국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농식물과 

가공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모든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신선 및 냉동 

농산물은 미 농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함

  ◦ 한인교포 수입업체 중 신고배 수입시 수입허가를 미리 받아두지 못해 한국

에서 수입된 신고배 통관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음

    - 항구 터미널에서는 세관 뿐 아니라 미 농무성에서 억류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서 제출시까지 해제가 되지 않으므로 컨테이너 지연비용을 터미널에 
지불해야만 함

 □ 관세할당제 (Tariff rate Quota)와 세이프가드

  ◦ 현재 관세할당제가 적용되는 품목 가운데 관세율표 제17편에 있는 설탕이 

있으며, 2008년 비정제설탕 수입 할당량은 미국통상대표부 (USTR)에서 

발표한 1,117,195 MTRV (Metric Tons Raw Value) 으로 수출국가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음

  ◦ 비정제설탕의 경우 관세할당량 안에서 수입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한국산 
정제설탕의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85,503 MTRV로 쿼터가 소진되는 경우, 
관세는 33.9¢/kg + 5.1%로 여기에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므로 관세뿐만 아니라 

송장금액에 따른 세이프가드를 관세로 지불해야 함

  ◦ 일부 한국업체들 가운데 설탕관세 할당제를 모르기 때문에 관세와 세이프

가드를 내고 한국산 설탕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유제품 역시 마찬가지로 유제품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HS CODE는 
2105.00.40으로 아이스크림 연간 수입할당량은 4105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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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이스크림 관세가 50.2¢/kg + 17%가 되며 

세이프가드 적용을 받아 kg당 송장가격이 30¢ 이상 50¢이하일 경우 kg당 

66.7¢를 더 지불해야만 함

  ◦ 일부 한국업체들 가운데 유제품 쿼터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에 보관하거나 아예 연말에 수출을 한 뒤 1월초에 쿼터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사실 쿼터는 1~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수출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쿼터량과 시기를 잘 결정해 수출하는 것이 안전함

 □ 수입금지

  ◦ 미국정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크게 2종으로 분류되는 식품에 대해 수입을 

거부하고 있음

    - 불량(Adulterated)식품: 불량품, 비위생적인 식품, 불결하다고 판정되는 식품, 
또는 제조과정이 비위생적인 식품들을 포함

    - 부정표시(Misbranded)식품: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한 영양분석표가 부착된 식품, 
과장된 내용의 식품설명서나 포장이 된 식품들을 포함

  ◦ 미국정부는 또한 위생검사에 연관된 문서들이 미흡한 식품이나 제조업체의 

검사, 검역이 불가능한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주요 품목별 수입금지 내용

육류 및 가금류  

    - 현재 미국은 Federal Meat Inspection Act (연방육류법), Poultry Product 
Inspection Act (가금류제품검사법), Egg Product Inspection Act (난류제품

검사법), FSIS Regulation (식품안전검사국규정), HACCP 프로그램 집행

법규에 의거, 한국은 고기류, 가금류 식품의 수출국가로 승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산 고기류, 가금류 식품의 수입은 금지됨

    - 예외적으로 2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농축 건조된 파우더 형태로 

포함량은 2~3% 이하만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것은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 (FSIS)에서 주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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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검사소는 한국의 HACCP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위생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 육류, 가금류 수입과 관련된 다른 기관은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

(APHIS)로 Federal Quarantine Act (연방격리법), Animal Health Protection 
Act (동물건강보호법), Agricultural Bioterrorism Protection Act (농업바이오

테러리즘보호법), Veterinary Service Regulation (동물보건서비스규정), 
Animal Health Safeguarding Review (동물건강 세이프가드 보고)에 의거 

축산물식품의 수입시 반입될 수 있는 각 종류의 동물질병 (광우병, 구제역, 
우역, 외래뉴캐슬병 등)을 차단, 통제하여 미국의 동물자원의 보호, 보존 

및 품질개선을 주 임무로 하므로 동식물 검역소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다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국산 고기류와 가금류 수출은 불가능함

새우  

    - 수입금지 생선과 관련, 미국은 Inter-Americ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Sea Turtles: IAC, 바다거북 보호 및 보전을 위한 내국인 
조약)에 의거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96. 5. 1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서 조업한 새우를 수출하는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함

    - 미국에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 국무부 인증 바다거북 보호장치 

(Turtle Excluder Devices: TEDs) 설치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바다거북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조업지역이 바다거북 서식지가 
아니라는 인증을 자국으로부터 받아야 함

    - 한국은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나라이므로 생산

국가에 매번 승인서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함

참치  

    - 미국은 해양포유동물 보호법 (MMPA, ‘72)을 제정하여 태평양 동부 적도

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어부들로 하여금 참치를 잡을 때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를 줄이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하는 미국 선단에 대하여 1년에 부수적으로 잡히는 

돌고래의 숫자가 20,5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참치조업을 허가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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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PA는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포유동물을 부수적으로 잡거나 

죽이는 어로방법을 사용하여 잡은 어류나 그 가공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태평양 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를 잡은 외국의 선박들이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참치조업중 부수적으로 잡은 해양포유 동물의 비율이 
당해연도에 태평양 동부 적도지역에서 참치조업을 한 미국의 선박들이 

부수적으로 잡은 돌고래 비율의 1.25배를 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국제돌고래 보호법인 International Dolphin Conservation Act (국제돌고래보

호조약)에 의거해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는 회사에게 Fishery Certificate of 
Origin (어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함

    - 이것은 선박의 선장이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수출국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대통령 발의안 (Presidential Initiatives) - 수입식품 안전관련

  ◦ 1999년 클린턴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과 관련해 6가지 발의안을 공포함

  ◦ 정부는 본격적으로 식품안전위원회 (Food Safety Council)을 발족했고 발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의약청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억류하고 있는 식품을 계속 

판매하는 업체는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건강을 해치는 수입식품은 폐기해야 함

    - 한번 거절된 식품이 미국에 있는 다른 항구로 갈 때 거절되었다는 표기를 

하도록 함

    - 식품의약청의 인력부족으로 더 이상 샘플채취와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사설연구소를 통해 식품표준을 결정하도록 함

    - 수입을 위해 구입해야 하는 수입인지세액을 인상함

    - 식품수입 법규를 어길 경우 민사법 강화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강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가격제한 조치

 □ 각종 수수료 부과

  ◦ 추가세 및 추가비용 (Levies and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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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수입품목에 대해 여러 가지 사용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음

     ․ 대부분의 사용자 비용은 금액이 미미하므로 큰 장애는 아니나, 아래의 

두 가지 사용자 비용은 금액이 다소 커질 수도 있으므로 수출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물품절차비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이 MPF가 적용됨

    - 현재 MPF 금액을 총 물품가치의 0.21%로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 앞으로 언제라도 미 관세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상이 가능함 

(현재의 비율로 계산할 때 1000달러에 해당하는 수출품에 21달러 (최소 

한계치 25달러)를 MPF 비용으로 추가 지불해야 함)
    - MPF 비용의 최고 한계치는 485달러로 아무리 수출물량이 많아도 485달러 

이상은 추가되지 않음 (대규모 수출기업에는 유리하나 소규모 수출업체에는 
불리함)

  ◦ 항구관리세 (HMT: Harbor Maintenance Tax)
    - 선박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청은 항구관리세 (HMT)를 

적용하고 있음

    - 현재 HMR 금액은 총 수입가격의 0.125%이며, HMT는 최고 한계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출량이 많을 경우 HMT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추가세금 및 추가비용을 관세청 통과 당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미 관세청은 세관통과를 보류할 수도 있으므로 MPF나 HMT 등을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조금 정책

  ◦ 수출시장 개척사업관련 지원프로그램은 해외 농업청(FAS)이 주관, 상품 신용

공사 (CCC, Commodity credit Corporation)에서 집행하고 있음

  ◦ 그 내용은 시장접근 프로그램 (MAP), 해외 시장개발 프로그램 (FMD), 
고품질 샘플제공 프로그램 (QSP), 신흥시장 지원 프로그램 (EMP)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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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규제

 □ 미국의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NOP, National Organic Program)

  ◦ 배경

    - 1990년 미 유기식품 생산법과 2002년 시행된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NOP)은 
구매하는 유기농 식품이 일관된 국가 유기농 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인증되었음을 소비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한 것임

    - NOP의 표시요건은 유기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원재료, 신선제품, 그리고 
가공식품 등에 적용되며 유기농으로 판매, 표시, 또는 표현된 식품은 NOP 
표준에 의거 생산, 가공되어야 함

  ◦ 유기농의 정의

    - 미 농무부(USDA)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이란 식품 및 섬유를 모두 

포함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고 가공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분류용어임

    - 유기농 제품은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

과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농업 시스템에 의해 생산됨

    - 유기농 식품은 인공원료나 방부제 또는 방사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최소한으로 가공처리됨

    - 유기농 제품이란 식품 자체의 생산 및 가공전체에 적용되며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의 최소조건을 만족해야 함

    - 유기농 인증에는 3년간 화학살충제, 생물학적으로 변이된 유전자, 합성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비료를 사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 인증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 농무성의 감독을 받아야 함

    - 유기농 제품의 높은 수익성으로 자연식품에서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을 

꾀하는 업체가 증가 중임

    - 유기농이란 식품과 섬유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임

    - 생태 환경학적인 생산의 관리방법,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생물학적 
주기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농법을 지칭함

    - 유기농은 유기농 종자 사용이면 더욱 적절하나 비유기농 종자도 상관은 

없으나, 유전자 변형종자, 방사선 처리나 하수찌꺼기 등 사용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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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농산물은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토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작물을 일컬음

    - 유기농 육류, 가금류, 계란과 유제품 등도 항생제 투여나 성장 호르몬 

사용을 하지 않은 가축으로부터의 생산물을 지칭함

    - 자연식품은 유기농 식품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방목, 호르몬 미사용 등의 

표기는 할 수 있지만, 유기농 식품표기는 미 농무부(USDA) 유기농 규정에 

부합하여 인증된 것에 한함

  ◦ 유기농 표준

    -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전자 변형식품 (GMO), 방사선, 하수찌꺼기 

사용금지

    - 유기축산물 사육을 위한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 유기축산물 사육을 위해 100% 유기사료의 사용

    - 유기농법 허용 및 금지물질 (The National List of Allowed and Prohibitied 
Substances)에 의거한 생산 및 가공

    - 특정 농장이 유기농 생산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용금지 물질 

최종사용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함

    - 도축용 가축은 출생전 임신기간 마지막 1/3 기간 시작부터 도축시까지 

유기영농 방식에 따라 사육해야 함

    - 가축의 경우 노천구역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반추가축의 경우 목초지 

접근이 가능해야 함

    - 유기농장에서 토양 비옥도와 작물 영양분 관리는 경작, 윤작, 그리고 간작을 
통해 이루어지며, 규정에 의한 퇴비사용 및 독성 및 잔류성 농약을 사용

하지 않는 영농방법에 의한 병충해, 잡초, 질병관리

    - 미국 유기농가에서는 경작기술, 재배경험, 윤작 및 간작을 통해 토양 비옥

도와 작물의 영양상태를 관리함

    - 또한 이 규정에서는 퇴비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통제함. 농작물, 해충, 잡초 

및 질병은 독성 및 비분해성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관리방법으로 통제함

    - 미 농무부(USDA)의 역할 중 하나는 공적 및 사적인 인증 에이전트를 

승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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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농무부가 인정한 인증 에이전트들은 생산자와 취급자가 미국의 유기 

표준안을 준수하는지 검사를 시행함

    - 인증서에는 농작지 및 가공시설, 자세한 기록보관, 그리고 주기적인 토양 

및 수질검사에 대한 조사내용이 포함됨

    - 2002년 10월 21일부터 미국내에서 “유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상표를 
사용하거나, 표시된 모든 농산품들은 미국 유기농법을 준수해야 함

    - “생태적” 또는 “생물학적”이라는 이 두 용어는 “유기농”과 동의어로 사용

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 유기농법의 규제를 받지 않음

  ◦ 라벨링 규정

    - 새 규정에 따르면, 생산자들은 제품라벨에 유기원료의 정확한 백분율 함량을 
표시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천연 또는 가공 농산물 제품에 미 농무부 
“유기농 날인”의 사용을 허용

    - 이는 오직 100% 유기농 또는 (95% 또는 그 이상) 유기농 제품에만 사용

할 수 있음

    - 유기농 원료 함량이 95% 미만인 제품들은 미 농무부 (USDA) 날인을 표시

할 수 없음

    - 미국 유기농 표준안에는 미국 회사들이 자사의 제품을 수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기농 제품들에 라벨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있음

    - 수출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유기 제품들은 대상 국가의 유기제품 

또는 해외 구매자가 명시한 라벨을 표시할 수 있음

    - 제품 라벨에 “본 제품은 특정 유럽연합 유기 표준안에 의거하여 인증된 

또는 이 표준안을 준수하는 제품입니다” 라는 문구를 게재할 수 있으나, 
상기 제품들에는 “수출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NOP) 규정에 의거 생산,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고의적으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1,000달러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유기농 성분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다음 4가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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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Organic

     ․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성분만으로 제조.

     ․ “100% 유기농” 용어와 유기농 성분 배합비율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표시란에 각 유기농 
성분을 명시해야 함

     ․ 미 농무부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

Organic

     ․ 물과 염류를 제외하고 중량 기준으로 제품의 95% 이상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인 경우

     ․ 나머지 성분 중 5%까지는 유기농법 허용 및 금지물질 목록에서 허용하는 

비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음

     ․ “유기농” 용어와 유기농 성분 배합비율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표시란에 각 유기농 성분을 
명시해야 함

     ․ 미 농무부 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음

Organic Produced

     ․ 성분의 70%에서 90%까지가 유기농업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 유형을 3개까지 명시할 수 있으며, 유기농 성분 

함유 비율과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마크를 주 표시면에 사용할 수 

있으나, 미 농무부 인증표시는 표장의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 없음

        

유기농 성분이 70% 미만인 제품

     ․ 주 표시면에는 유기농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 

방식으로 생산된 특정 성분을 명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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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및 인증절차

    - 미 농무부 지정 인증기관은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미국 유기농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 절차에는 재배포장 및 가공시설의 조사, 
상세한 영농관련 자료관리, 정기적 토양 및 용수검사가 포함됨

    - 연간 유기농산물을 5,000달러 미만 판매하는 농장 또는 유통 사업장은 인증 
면제

  ◦ 신청자료

    - 사업장 유형, 이전 3년간 재배포장에 사용한 물질 내역

    - 재배, 사육, 또는 가공중인 유기농 제품

    - 유기농 사업계획: 영농관행 및 생산에 사용한 물질 등을 기술한 것으로 

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감시활동과 
기록관리 체계, 유기농 제품과 비유기농 제품의 혼합을 방지하고 제품이 

금지물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

  ◦ 현장조사: 유기농 제품의 생산 또는 유통에 활용되는 관행을 관찰하기 위해 
유자격 조사관이 신청자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 인증기관의 심사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조사관 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련 표준과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증으로 하고 인증서를 발급

    -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각 인증 사업장에 대해 매년 조사가 실시되며 

이러한 조사 실시에 앞서 갱신된 정보를 매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생산자는 재배포장에 금지 살충제 사용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의 규정준

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 국가 유기농 표준(NOP)과 수입 유기농 제품

    - NOP는 미국에서 유기농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에 적용이 되나, 미 

농무부가 수입 상대국의 유기농산물 프로그램을 적합평가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또는 동등결정 (Equivalency Determination) 방식으로 
인정할 경우, 미 농무부 인증 유기농산물 증명서 없이도 미국내 유기농산물로 
라벨링 및 판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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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평가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 수출상품이 수출국 국가 유기농 표준에 의해 생산되고, 미 농무부 승인기

관에 의해 인증되었을 경우 “Organically Produced(유기농 생산)” 라벨을 

부착,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인증기관은 수출국의 요청에 의해 미 농무부가 결정

     ․ 적합평가 국가: 캐나다 (2개 지방), 퀘벡, 덴마크,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인도

       

동등결정  (Equivalency Determination)

     ․ 미 농무부가 수출국의 유기농산물 프로그램이 미 농무부의 국가표준 프로

그램 (NOP)과 동등하다고 판단했을 때 “Organic(유기농)”으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적합평가보다 까다롭고 결정까지 장시간 
소요

     ․ 아직까지 동등결정 조약의 사례가 없음

     ․ 현재 협상진행 국가: 캐나다,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4. 상품표시 규제

 □ 식품표시 제도

  ◦ FDA가 관할하며, 식품명, 내용물의 실중량, 원재료명, 영양분석표 등을 

주 표시면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통상 보이는 면)이나 정보표시 

(주 표시면의 바로 오른쪽)에 기재

  ◦ 식품표시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조항이 있음

    - 원재료표시: 이 조항은 2개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신선 농산물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성분을 이루므로 적용대상

에서 제외

    - 영양분석표: 영양분석표 면제 대상은 포장표기를 할 필요가 없으나 주요 
식품의 경우 구매시점 (소매점)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진열대 

별도표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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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분석표 (Labelling)
  ◦ ‘90년부터 Nutrition Labelling and Education Act (영양표시 및 교육법)에 의해 

시작된 조치로서 미국내 판매되는 모든 가공식품류에는 상세한 영양분석표가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이 조치는 우리 농수산물 수출에 두 가지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정부에 따라서는 연방 식품의약국에서 요구하는 그 이상의 성분분석표를 

요구하기도 하며, 이러한 특별 요구사항은 지방정부와 품목에 따라 상이

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에 따라 특별한 조사가 요구됨

  ◦ 지방정부에서 FDA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세분화된 영양 분석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식품제조 과정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

  ◦ 미 정부에서는 영양분석표가 미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 3의 검사기관 (식품 

제조회사와 관계없는 제 3의 기관)에서 작성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요구함

  ◦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부실할 경우, 미 정부에서는 문제의 식품을 다시 

시험하고 새로운 증빙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얼마든지 반복 요구할 수 있음

  ◦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전 미국내에서 허가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이런 검사

기관들은 주로 미국내에 있음) 식품검사와 영양분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미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함

 □ 유효기간

  ◦ 기본 방향

    -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자율표기임

    - 연방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한 식품: 가금류, 분유, 어린이 이유식

    - 표기의 예

     ․ EXP FEB. 25, 2007: 유효기간 2007년 2월 25일
     ․ USE BY MAR. 3, 2006: 2006년 3월 3일까지 사용

     ․ SELL BY JAN. 15, 2007: 2007년 1월 15일까지 판매

     ․ BEST USE BY 3-15-08: 2008년 3월 15일까지 사용하면 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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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기방법

    - Use by ...  /  Best if use by ...
     ․ 시리얼 등의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기로, 명시된 날짜까지 내용물의 

향과 품질이 최고의 상태로 유지됨을 의미함

     ․ 표기된 날짜가 다소 지났다고 해도 내용물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음

    - Sell by ... / Pull  ...
     ․ 소매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의미함

     ․ 소비자는 표기된 날짜 이전에 물건을 구입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날까지 

소비할 필요는 없음

     ․ 식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기간까지를 

고려해 표기했기 때문

     ․ 유제품의 경우 Sell-by... 일자에서 7일 정도는 두고 먹을 수 있음

    - Pack... /  Package date...
     ․ 신선한 상태의 음식이 포장됐거나 가공 처리된 날짜를 가리키며 보통 

육류제품에 많이 표기되고 있음

     ․ 소비자들은 포장 혹은 가공날짜를 보고 조금 더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음

     ․ 표기가 식품의 안전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 Expiration
     ․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섭취하거나 소비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함

     ․ 연방정부의 규제에 따라 분류된 계란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날짜 이후 

30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표기된 날짜에서 3~5주를 경과해도 섭취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Born on...
     ․ 맥주회사 앤하우저 부시가 자사제품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생산일자를 

나타냄

     ․ 소비자에게 신선한 맥주임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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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하우저 부시는 Born-on... 날짜로부터 110일 이내에 섭취할 경우 맥주의 

맛과 향이 가장 좋다고 설명하고 있음

    - Coded date
     ․ 식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생산지와 가공지를 분류, 추적하기 위해 

부여한 일련의 식별번호임

     ․ Code는 식품의 안전성 및 유효기간과는 상관이 없음

- 일반적으로 통조림의 경우 12 ~ 18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함

- 고기와 생선, 야채류의 통조림은 2 ~ 5년까지 보관,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전에 포장용기가 돌출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함

- 냉동식품의 경우 신선한 상태에서 적절하게 가공된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나 장기간 냉동보관된 경우 향과 맛이 떨어질 수 있음

* 통조림 및 냉동식품

 □ 등급표시

  ◦ 등급표기는 식품표시제도를 주관하는 FDA 관할은 아니며, 미 농무부 산하 

농산물 마케팅국 (AMS)에서 관장

  ◦ AMS (농산물 마케팅국)에서 지정한 20여개 품목에 대하여 미국산 및 수입산 
모두 AMS의 등급규정에 맞게 구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지정품목 

외는 자발적으로 표시하면 됨

  ◦ 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미 농무부 산하기관으로 과일, 채소류 및 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제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을 검사

    - 품질검사 기준

     ․ 품목별로 United States Standards for Grades (미국 등급 기준) 을 만들어 

등급설명

    ex) 사과, 배의 등급기준

      - 등급: U.S. No. 1 U.S. Combination, U.S. No 2
      - 등급기준: 등급별로 품질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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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일정기준 (mature, overripe, clean, fairly well formed, injury, damage, 
serious damage, seriously deformed, diameter)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 배: 일정기준 (mature, overripe, carefully hand-picked, clean, black end, 
farily well formed, damage, serious mishapen, seriously deformed)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체적으로 명시

5. 원산지 표시제도

 □ 배경

  ◦ 2002년 의회에서 1946년의 농산물 거래법에 추가하여 “2002년 농장법안”으로 
부르는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이 법안은 새로운 원산지표기법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10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채소나 과일, 생선, 쇠고기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키로 함

    -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됨

  ◦ 이 법안은 2004년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되었으나, 2004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유예법안의 서명으로 2006년 9월까지의 유예, 2005년 11월 다시 유예법안에 
서명하여 2008년 9월말까지 강제시행이 유예되어 왔으며, 현재 자율적인 

표시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자연산 및 양식어류에 대해서는 의무적 시행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도 미국내 8개주는 자체적인 원산지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알라

바마주, 아칸소주, 플로리다주, 루이지애나주, 메인주, 미시시피주, 노스다

코타주, 와이오밍주)

  ◦ ‘원산지 표기법 수정안(COOL)’은 지난 2002년 상정되었으나, 5년간 시행이 

미뤄져오다 2008년 4월 이슈화 되어 토마토 살모넬라 감염 파동으로 원산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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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 소매점들은 판매하는 아래의 식품에 대해 알기 쉽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적색육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 어류 및 패류 (양식과 자연산 구분)
    - 상하기 쉬운 과일 및 채소류 (신선과 냉동 구분)
    - 땅콩류

  ◦ 예외대상

    - 가공식품의 원료인 경우 (예: 베이컨, 오렌지쥬스, 땅콩쨈, 샐러드용 혼합 

야채제품, 혼합땅콩류 캔제품 등)
    - 식음료 서비스공간 (예: 레스토랑, 바, 슈퍼마켓 안의 음식코너 등)
    - 과일 및 채소의 연간 매출이 230,000달러 미만의 식료품점

 □ 원산지 표시 유의점

  ◦ 미국내산으로 원산지 표기를 위해서는 그 식품이 완전한 미국산 이어야 함

  ◦ 육류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도살된 것이어야 함

  ◦ 어류의 경우 미국 해안에서 잡히거나 미국적 선박에 의해 조업되어 미국 

내에서 가공처리된 것이어야 함

  ◦ 과일, 채소, 땅콩은 미국내에서 재배된 것이어야 함

  ◦ 육류 및 어류 중 미국 외에서 몇 단계의 생산공정을 거쳐 미국 내에서 최종 
생산된 경우 혼합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

 
  ◦ 캐나다산 돼지가 미국에서 사육, 도살된 경우: 여러 나라의 소들로 만드는 

간고기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더욱 복잡해지며 각각의 원산지를 알파벳순

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Product of Australia; Imported from Mexico, Raised 
and Slaugtered in U.S.A.; Product of U.S.A.”)

 
  ◦ 같은 종류의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 

(예: 간 소고기, 홍상추와 양상추의 묶음 등) 다른 종류가 혼합된 경우 

제외됨 (예: 상추 + 토마토 + 오이 등이 섞인 샐러드박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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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정보 사후관리

  ◦ 제품의 생산 · 공급자는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

  ◦ 공급경로의 중간에 위치한 업체는 이전에서 정보를 받아서 다음 경로로 넘길 
때까지의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함

  ◦ 수입품의 경우 최소한 하역항 부터의 원산지 정보가 추적 가능해야 하며 

정보의 보관기한은 2년임

 □ 위반시 제재규정

  ◦ 미 농무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30일간의 정정기간을 주고 이후 고의적인 위반

건당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제품경로의 중간단계의 업체가 이전단계의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실이 있는 업체에게 10,000달러의 벌금부과

 □ 수입품의 원산지 표시규정

  ◦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의거,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입품은 최종 

구매자를 위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함

  ◦ 현재 모든 수입육과 박스포장으로 수입되는 신선과일 및 야채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원산지 표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비자 판매용의 

포장제품 외에 다량의 제품을 펼쳐놓고 장사하는 업자는 표기의무가 없음

  ◦ 원재료의 “상당한 수준의 변형”이 발생하는 가공제품의 원료는 가공업체가 

최종 구매자가 되므로 가공처리된 이후는 원산지 표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공정에 있어 국내 생산품과 같은 위생법과 식품안전법에 의한 

규제를 받음

 □ 표시형태

  ◦ 판매자는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대에 표지판, 글자표시, 도장표시, 플래카드 
또는 기타 식별방법을 사용해 미국내산과 수입원산지 여부를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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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내용은 “Product of USA”, “Grown in Mexico”, 혹은 국가명 “U.S.A.”, 
“Mexico”로 표기할 수 있으며 United Kingdom을 “U.K.”와 같이 줄여서 

표기하는 것도 가능함

  ◦ 하지만 국기나 다른 국가상징물만 사용하거나 주명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은 

안됨

 □ 원산지 표시제가 한국산 농수산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수입 농수산품의 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이행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근본적인 원산지표시의 주체는 판매업체로 교포마켓을 비롯한 신선 농수산 

식품매장에서 한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사례들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순 한국산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하여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6. 식품 및 동식물 검역제도

 □ 식품위생기준 (Sanitary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 수입시 실시하는 식품위생검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롭고 복잡함

   - 특히 해충 (Insect pest)에 관한 검사기준은 아래와 같이 불분명하고 광범위

하므로, 이에 대한 수출전 검사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함

  ◦ “미국내 생존하지 않는 해충이나 또는 미국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은 해충”을 포함하는 농림수산물은 미국수입이 금지됨 [Code of Federal 
Regulations of 1996, 미연방규정집(1996)]

  ◦ 해충검사 외에 다른 까다로운 위생검사 기준의 예로는 유럽연방에서 미국

으로 수출한 복숭아통조림 사례가 있음

    - 이 통조림들은 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위생, 안전검사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나 미국 FDA에서는 통조림 안에 작은 복숭아씨 조각들이 

있다고 하여 수입을 금지시켰음 (보통 시각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크기

이지만 잘못 삼킬 경우 사람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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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검역제도 현황

  ◦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대한 기본법은 식물보호법 (Plant Protection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해외 검역공고 등을 통해서 운영됨

  ◦ 식물보호법 (7 USC, Chapter 104)
    - 묘목의 경우, 농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

생증이 미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 (제 1조)
     ․ 묘목: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묘 (Florist’s stock), 교목 (Tree), 관목 (Shrub), 

덩굴 (Vine), 삽수 (Cutting), 접목 (Graft), 접수 (Scion), 접아 (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제 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목추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 

기타 초본식품, 구근 (Bulb), 뿌리 (제 6조)
    - 상기 묘목 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의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

  ◦ 해외검역공고 (Foreign Quarantine Notice)
      * 해외 검역공고 7 CFR 제 319.56호 (과실 및 채소류)
    - 미국에 없거나 널리 분포하지 않는 과채류 열매파리 (Fruit Fly), 외파리, 

유해 병해충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기타 해외국가에 존재할 때, 이들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과실, 채소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는 경우, 이들의 해충이 미국내로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상기 지역으로부터 과실, 채소와 이들의 포장재로 쓰인 식물체의 수입

금지를 선언함

7. 식품위생 및 검사제도

 □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 (FSIS)에서는 육류 및 가금류의 식품위생과 

안전심사를 담당하고 있고, FDA에서는 기타 일반식품 및 신선 농산물을 담당함

 □ 위생검사제도 (육류검사법)

  ◦ 육류 및 가금육의 위생과 안전검사를 위해서 미국 식품안전검사국 (FSIS)의 
검사요원이 미국 전역의 6,200개에 달하는 도살장 및 육류 가공 공장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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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현행 법률에 의하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사시 중점을 

두고 있는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적용법률은 Federal Meat Inspection Act (연방육류검사법), Federal Poultry 
Product Inspection Act (연방가금류생산품검사법), Federal Egg Inspection 
Act (연방난류검사법)으로 모든 도축장과 육류 가공공장은 자체 생산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HACCP로 불리는 공정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함

    - 모든 도축장은 유해미생물의 1차적 오염원인인 배설물로 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정관리 시스템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장균속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해야 함

    - 모든 육류 처리공장은 최종제품이 유해미생물로부터 오염이 감소된 위생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문서화된 표준작업 공정 (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함

 □ FSIS (식품안전검사국)의 제도 시행목표

  ◦ FSIS은 육류, 가금육, 계란가공품의 생산업체를 관리함으로서 이들 제품들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최소화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원료육의 병원성 미생물 감소

    - 생산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식품안전성 재고

    - HACCP 제도 및 식품안전에 관한 지원강화

    - 국제간의 교류 증진

8. HACCP 프로그램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은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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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히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서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음

    - Part 123-fish and fishery products of FDA regulations (21 CFR part 123) 어류 
및 어류생산품에 관한 FDA규정 (미연방규정집 123부 21)

    - Fish & Fishery Products Hazard and Controls Guidence: 4th edition, Nov. 11 
어류 및 어류생산품 위해요소 관리지침 (2011.11 제4판)

 □ 식품 위해요소

  ◦ 식중독 병원체 위해요소 (Foodborne Pathogens)
    - 병원성 세균 (Pathogenic Bacteria)
     ․ 살모넬라균 종

     ․ 리스테리아 

       ․ 클로스트리디움 보톨리늄

       ․ 캄필로박터 

       ․ 비브리오 콜레라

       ․ 장염 불니피쿠스균

       ․ 연쇄상 구균 및 기타

    - 대장균군 (EEC Group) : 황원형 O17:H7 (E-Coli O157:H7)
    - 기생충 (Parasites)
    - 바이러스 (Virus)
     ․ A형 간염 바이러스

     ․ E형 간염 바이러스 등

    - 곰팡이 (Fungi)

  ◦ 화학적 위해요소 (Chemical Contaminants)
    - 아크릴아마이드 (Acrylamaid)
    - 다이옥신 (Dioxins and PCBs)
    - 우레탄 / 에틸카바메이트 (Urethane / Ethyl carbamate)
    - 퓨란 (Furon)
    - 멜라민 (Melamine)
    - 과염소산염 (Perchlorate)
    - 방사성핵종 (Radionuclide)
     ․ 아이오딘/요오드 (Iodine)-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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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슘 (Cesium)-134 + 세슘 (Cesium) 137
     ․ 스트론튬 (Strontium)-90
     ․ 플루토늄 (Plutonium)-238 + 플루토늄 (Plutonium)-239 + 아메리슘 (Americium)-241 과 

기타

  ◦ 중금속 위해요소 (Metals)
    - 비소 (Arsenic)
    - 납 (Lead)
    - 수은 (Mercury / Methyl mercury) & etc.

  ◦ 독소 (Natural Toxins)
    - 어패류 독소

    - 어플라톡신

    - 버섯 독소

    - 테트로도톡신

    - 스컴브로이드 중독 (스컴브로톡신, 히스타민) 및 등

  ◦ 살충제 잔류 (Pesticides residue)
    - PART 180 of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국가간 경제협력 방안 

규정) regulations (40 CFR PART 180):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 살충제 잔류의 허용량을 자세히 규정하고, FDA는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식품은 불량식품으로 간주하여 수입거부 조치를 함

    - 카르벤다짐

    - 마노코젭

    - 이산화황 외 기타

  ◦ 동물 항생제 잔류 (Animal medicine residue)

  ◦ 식품 알레르기 (Food allergy)
    -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Food allergens)
     ․ 대두

     ․ 땅콩

     ․ 견과류

     ․ 물고기

     ․ 갑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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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 우유가 들어간 식품

    - 상기 물질은 식품 라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식품첨가제와 색소첨가제 (Food additives & color additives)
    - 식품을 보존, 향미, 혼합, 농화, 채색시키고 영양결핍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 첨가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위생적

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다채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줌

    - FDA는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여 첨가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규제, 정밀

검사를 철저하게 행하며, 규정을 통해서 식품에 사용되기 전에 위생안전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요구함

    - 추가로 모든 첨가제는 과학적인 실험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위생안전 심사를 받아야 함

       
 □ 품목별 사례

건멸치   

  ◦ 규제 프로그램

    - Manual of Compliance Policy Guide, (정책 준수 지침 설명서)
     ․ CPG (시행정책정리초안) 540-650절, 2005.11.29 수정: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염장, 건조, 훈제한 생선식품

    - Import Alert Program (수입경계목록 프로그램)
     ․ 조치번호: 16-74, 2012.01.20 수정

     ․ 조치명칭: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혹은 부분적으로 제거한 채 염장, 건조, 
훈제, 발효, 산성화한 생선식품을 샘플검사 없이 억류조치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uneviscerated fish or partially eviscerated fish 
that are either salt-cured, dried, smoked, acidified, pickled,발효 or brined)

     ․ 위해요소: 식중독 병원성 세균인 보툴리누스균의 성장, 증식 (Clostridium 
Botulinum Growth), 독소형성 (Toxin Formation)과 특히 멸치제품인 경우에는 
추가로 히스타민 (Scombroid Poisoning)도 위해요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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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침

    - 5인치 미만의 멸치수산물 식품일지라도 제조자는 위생제조절차 (SSOP: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ecedures)에 따른 생산과정의 이행을 보증

하는 HACCP 계획을 확립하도록 지도함

    - HACCP 계획은 식중독 세균인 보툴리누스 균 (Clostridium Borulinum)의 성장

증식과 독소형성, 그리고 히스타민 (Scombrotoxin) 형성 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건조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제조과정을 확립함

    - HACCP 계획에 따라 제조, 관리된 멸치식품을 다음과 같은 수치를 유지

하도록 함
     ․ 염분농도 (Water-phase salt level)가 10% 이상, 산도 (pH level)가 4.6 이하, 

또는 수분활동도 (Water activity)가 0.85
   

마른 오징어   

  ◦ 규제 프로그램

    - Manual of Compliance Policy Guide, (정책 준수 지침 설명서)
     ․ CPG (시행정책정리초안) 540-650절, 2005.11.29 수정: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염장, 건조, 훈제한 생선식품

    - Import Alert Program (수입경계목록 프로그램)
     ․ 조치번호: 16-81, 2012.03.23 수정

     ․ 조치명칭: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 혹은 제조사로

부터 수입된 마른 오징어를 샘플검사 없이 억류조치   

     ․ 위해요소: 식중독 병원성 세균인 살모넬라균의 성장, 증식 

(Salmonella spp Growth), 독소형성 (Toxin Formation)이 위해요소가 됨

  
  ◦ 규제지침

    - 수입경계목록 (Import Alert)에 등재된 제조업자 / 수출업자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샘플링이나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조치

냉동 조기   

  ◦ 규제 프로그램

    - Manual of Compliance Policy Guide (정책 준수 지침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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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G (시행정책정리초안) 540-650절, 2005.11.29 수정: 내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염장, 건조, 훈제한 생선식품

    - Import Alert Program (수입경계목록 프로그램)
     ․ 조치번호: 16-81, 2012.03.23 수정

     ․ 조치명칭: 살모넬라균에 노출된 제품을 생산하는 수출업자 혹은 제조사로

부터 수입된 마른 오징어를 샘플검사 없이 억류조치

     ․ 위해요소: 식중독 병원성 세균인 살모넬라균의 성장, 증식

(Salmonella spp Growth), 독소형성 (Toxin Formation)이 위해요소가 됨

    
  ◦ 규제지침

    - 수입경계목록(Import Alert)에 등재된 제조업자 / 수출업자로부터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샘플링이나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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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과일 및 채소류Ⅰ

 □ 수입여건

  ◦ 미 농무부가 관할하는 PPQ (Plant Protection & Quarantine, 식물보호 및 격리) 
규정에 의해 국가별로 신선과일과 채소류의 미국으로 수출가능 여부를 확인 
필요

     * PPQ (식물 보호 및 격리)
      - 국가별로 각 종류의 병충해 발생여부에 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병충해 위험 분석평가 (PRA)를 실시하여 농산물의 수입허용 품목표를 

확정함

      - 이 품목표에 등재된 품목의 농산물은 규정된 수입절차 즉 필요한 경우의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받고 병충해가 발견되면 특정의 구제조치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함

      - 이 품목표에 등재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입이 금지됨

 □ 수출가능품목

  ◦ 미 농무부 수입허가 없이 수출가능한 품목

    - Cannonball fruit, 코코아 야자열매 (껍질 혹은 즙액이 없는 것), Corn smut 
galls (소비용의 신선한 것 또는 냉동된 것), Cyperus corn (방동사니속), 백
합구근, 용설란잎, 버섯 (신선한 것), 땅콩 (생것, 단 중국, 필리핀, 태국으

로부터 금지된 것은 제외), St Johnsbread, 타마린드, 콩 꼬투리, 송로 (버섯 

조미료), Water chestnut (마름), Waternut (마름)
    - 건조처리한 과일과 채소류는 수입허가 없이 수출가능

  ◦ 미 농무부 수입허가후 수출가능한 품목

    - 우엉뿌리, 마늘구경 (건조, 상부없는 것), 생강뿌리, 연뿌리, 호박잎, 무우뿌리 
(상부없는것), Sand pear (동양배: 현지검역 조건), 참깨잎, 시금치, 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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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훈증조건), 취나물 (잎, 줄기), 온주밀감 (현지 검역조건), 토란뿌리 

(단, 괌 제외), 딸기열매 (단, 9월 15일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반입되는 
것에 한함), 고들빼기 (잎, 줄기, 뿌리), 더덕 (뿌리), 도라지 (뿌리), 쑥갓 

등 국화속 식물, 가지, 참다래, 상치 (잎), 쑥, 양파 (구근), 두릅순, 들깻잎, 
냉이 (잎, 줄기), 근대 (잎), 양갓냉이 (잎, 줄기), 감, 박과류

  ◦ 미 농무부 수입허가 후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

    - 양파 속 (파, 마늘 등), 아티초크 (엉겅퀴과), 바나나 (과실, 잎), 깍지콩 

(String bean; 꼬투리 혹은 껍질있는 것), 피망, 양배추, 당근, 셀러리, 근대이, 
배추, 국화속식물의 잎과 줄기 (쑥갓, 제충국 등), 감귤류 (Citrus), 박 식물

(Cucurbit), 가지, 포도, 상추, 양아욱 (Marshmallow; 잎), 오크라 (닥풀속), 
파슬리, 완두콩 (꼬투리 혹은 껍질이 있는 것), 후추잎, 들깻잎, 인과류의 

과실 (사과, 배 등), 감자, 대황, 핵과류의 과실, 고구마, 토마토, 순무 

(잎, 줄기, 뿌리), 제 2)항 및 제 4)항의 식물중 “밤”, “마” (수입 조건으로 

소독처리를 요하는 과실 및 채소)를 제외한 식물

  ◦ 미 농무부 수입허가후 호놀룰루, 하와이로만 수출가능한 품목

    - 타로 (토란, 상부없는 것), 동양배 (Pyrus pyrifalia)

  ◦ 냉동처리한 과일과 채소류는 수입허가 후 수출가능

    - 냉동처리 규정 (CFR 319.56-2c)에 의하여 화씨 0도 (섭씨 -17.8도) 이하에서 
급속냉동하고 화씨 20도 (섭씨 -6.6도)에서 보관 및 냉동

    - 미국도착시 미 검역관이 냉동상태에 있다고 판정하기 전까지는 선박 등으로

부터 이동 불가

    - 도착지 검사에서 화씨 20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 검역관이 규정하는 안전조치에 따라 선박 등에 대기

     ․ 미 영역외로 반출 또는 검역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분

    - 원산지에서 해당물품에 대해 병해충이 발생하여 냉동처리로도 병해충이 

사멸되지 않는다고 검역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입허가 불가

 



제 3장 농수산식품별 대미 수출 유의 사항

63

곡물류(Cereal)Ⅱ

 □ 수입요건

  ◦ 대체로 곡물류는 도정한 (hulled) 상태에서는 수입가능함

  ◦ 멕시코의 경우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 도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국으로 
수출가능함

 □ 사례

  ◦ ‘07년 9월 항공으로 한국쌀 수입시 송장상 수출품목이 rice로 표시되어 있어, 
미국 CBP(국토안보국)의 Agricultural Specialist (농산품 전담부서) 에서 추가

적인 자료 요구 등으로 통관 지연

    - 사유: 영문명 rice는 “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로 사용되고 있어 통관지연

  ◦ 조의 경우 수출품목명이 “Millet”으로 가공상태를 포함하지 않아 통관상 지연 
발생

 □ 유의사항

  ◦ 수입품목명은 미국 통관시 가장 기초적인 판단 자료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 필요

  ◦ 수입송장 (Invoice) 상에 품목명 기재시 가공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불필요한 통관상 지연 방지

    - 가공상태 미기재시 가공업체에 증빙서류를 요구함

     ․ 쌀의 경우: “Rice (쌀)”
         → “Rice, hulled and milled wholly (도정하여 완전히 빻은 쌀)”
     ․ 조: “Millet (조)” → “Hulled Millet (도정한 쌀)”
  ◦ 쌀의 경우 수입 샘플 검사시 1리터당 껍질이 29개 이상 나오면 수입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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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성 식품 및 산성화 식품Ⅲ

 □ 정의

  ◦ 열처리 및 진공포장된 식품으로 소매점에서 상온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 (Botulism) 발생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 저산성식품 (LACF: Low-acid Canned Food): 열가공후 밀봉용기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에 포장된 pH가 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치통조림 등이 해당됨

    - 산성식품 (AF: Acidified Food):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이 저산성식품에 

산 등을 첨가하여 pH가 4.6이하로 조절한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됨

 □ 유의사항

  ◦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등록업체에 FCE (Food Canning Established 
Number, 제조시설등록번호)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는 수입허가가 아니며,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 됨

수산물Ⅳ

 □ 수입요건

  ◦ 수산물은 FDA에서 관리하는 해산물 HACCP 규정에 의해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해당되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조개류 품목은 
NSSP (National Shellfish Sanction Program, 전미 조개류 허가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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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조개류 (Shellfish)
    - 연안어종이나 산업화에 따른 황폐화로 인하여 각종 병균발생이 우려되는 

조개류 4개 품목에 대해서는 NSSP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해당품목: 굴(Oyster), 가리비 (Scallop), 홍합 (Mussel), 조개 (Clam)
    - NSSP 가입국가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며, 양식장 및 수출입업체가 

지정됨.
     ․ 한국은 NSSP 가입국이며, 거제도 등 6개 양식장과 6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

     ․ 수출입 지정업체: 중앙수산, 대진식품, 대원식품, 대흥물산, 대흥물산 거제

공장, 동원물산

Central Fisheries Co. LTD., Dae Jin Foods Co. LTD., Dai One Food Co. 
LTD., Daihung Mulsan Co, Daihung Mulsan Geoje Factory, Dong Won 
Mulsan Co. LTD.

  ◦ 말린 생선은 크기가 5 인치 이상인 경우 내장을 제거하여 말려야 됨.
    - 2011년 1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안 제정으로 인해 이전 5 인치 미만 마른 

멸치의 경우는 내장 제거가 불필요했음

    - 법안 제정후 5인치 이하의 경우도 안전성 문제로 인해 내장을 제거해야 

통관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멸치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어획과정에서 희생될 수 있는 희귀 해양동물 보호를 위해 새우 및 참치

제품은 세관에서 별도자료 요구

    - 새우 (Shrimp): 바다거북이 보호를 위해 Shrimp Exporter’s / Importer’s Declaration 
(새우 수출입신고서) 요구

    - 참치 (Tuna): 고래 보호를 위해 Fisheries Certificate of Origin (어업허가증 

원본) 요구

 □ 수산물 HACCP

  ◦ FDA에서는 수산물에 특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수산물 HACCP 규정을 작성

하여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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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규정은 수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되는 모든 장비와 업체에 다 해당되며 

여기서의 생산과정이란 소비자가 구입하기 직전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므로 범위가 다양함

    - 만약 어느 마켓에서 냉동된 해산품이나 통조림으로 된 수산물을 그대로 

판매할 경우 그 마켓은 수산물 HACCP에서 규정하는 생산업체에 해당되지 
않음

    - 그 마켓에서 냉동된 수산물을 해동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마켓도 생산업체에 해당되어 HACCP 규정이 적용됨

  ◦ 수산물일 경우 거의 모든 보관시설이 HACCP 규정에 해당됨

    - 조개류가 물이 담긴 어항에서 판매될 경우 그 어항도 보관시설에 해당되어 
HACCP 규정이 적용되어, 물의 염도, 온도, 청결도 등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임

  ◦ FDA에서 몇몇 국가의 양해각서(MOU)를 HACCP 프로그램 대용으로 받아

들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조개류에 대한 MOU를 미국 FDA와 교환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조개류는 MOU 규정을 잘 준수하면 따로 HACCP 규정을 증명

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MOU가 아직 체결되지 않음

음료(Beverage)Ⅴ

 □ 음료의 정의

  ◦ 알코올 함유량이 0.5%를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비알콜 음료, 이상인 경우 

알코올 음료로 분류됨

  ◦ 알코올 음료는 맥주(beer)나 와인과 같은 발효 알코올 음료와 브랜디나 

위스키와 같은 증류 알코올 음료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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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비알코올 음료는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나, 알코올 음료는 TTB(수입자 면허)와 
COLA(제품 면허)를 각각 받아야 함

  ◦ 알코올 음료 제품의 수입업자들은 수입품목에 미 재무성 산하의 TTB (Alcohol 
and Tobacco and Trade Bereau)에서 발급된 적합한 면허를 받아야 함

    - 만약 수입업자가 수입 기본 허가에서 직수입 이외의 주류를 판매할 계획

이라면 도매 기본 허가 또한 신청해야 함

    - 수입업자들은 미국내에 직원과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하지만, 미국 수입업자로 
부적합하다면 미국내에 현존하는 인가된 수입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함

  ◦ 수입업자는 승인 라벨 (COLA)이 부착되어 발급된 TTB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 같은 제품이라도 상표가 다르거나 물량(ml)이 다르면 별도의 COLA (승인

라벨)을 받아야 함

기타Ⅵ

 □ 유제품 (Dairy Product)

  ◦ 함유량에 관계없이 미 농무부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아이스바 등 우유가 일정기준 (고형지방분 5.5% 이상) 이상 첨가된 경우 

낙농제품로 취급되어 관세 할당량이 적용됨

    - 할당량 범위 내에서는 17% 수준이나, 할당량 초과시 10배의 관세가 적용됨

 □ 참치 캔제품

  ◦ 동물성이나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 경우: 35% 관세

  ◦ 동물성이나 식물성 오일이 안들어간 경우: 6%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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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의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입하는 경우

  ◦ 채소에 뿌리(root)가 있는 경우 식용채소(edible vegetable)에서 Live trees and 
other plants (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로 분류될 수 있음

    - 산수목 및 기타 산식물은 식용목적이 아닌 미국에서 재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까다로움

  ◦ 채소 (vegetable)는 먹는 부위에 따라 꽃, 잎, 줄기, 뿌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미 농무부가 관할하는 PPQ(Plant Protection & Quarantine, 식물 보호 
및 격리) 규정상 신선채소류 수입허가 후 수입 가능한 품목의 지정된 부위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

    - 마늘(구경), 상치(잎), 더덕(뿌리) 등으로 지정되며, 지정된 이외의 부위가  

포함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새송이버섯의 경우 장기간 수송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수출을 원하지만, 이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캔디제품

  ◦ 식품첨가물은 품질 (맛, 색택 등)의 향상 또는 보존을 위해서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및 저장시 첨가되는 물질로 미국 FDA에 의해 승인된 것만 
사용이 가능

    -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승인된 첨가물에 대해 FDA는 사용이 가능한 식품종류, 최대사용량 및 

라벨표기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함

  ◦ 색소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일종으로 식품, 의약품 또는 화장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염료와 색소로 천연색소와 인공색소로 구분됨

    - 인공색소는 FDA의 승인이 필요하며, 식품에 사용하였을 경우 포장용기에 

색소명을 영문으로 성분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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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FTA 발효후 부류별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Ⅰ

1.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Non-preference rule of origin)1)

  (a)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1) 사육 / 도축생산, 어획생산, 경작 / 추수생산 등 일차적 생산활동을 기준

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여기에 포함됨

  (b)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1) 사용된 원자재와 다른 명칭 / 용도 / 특징을 갖는 새로운 생산품으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함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지 않으나 분쇄, 분말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생산과정으로 간주함

2. 특혜관세 원산지기준 (Preference rules of origin)2)

  (a)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1) 사육 / 도축생산, 어획생산, 경작 / 추수생산 등 일차적 생산활동을 기준

으로 특혜관세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여기에 포함됨

  (b) 세번변경 기준과 역내가치 포함기준 (Tariff change rule & regional value 
content rule)

    1) 역외산 원자재의 세번에서 생산된 제품의 세번으로 변경되는 공정과정을 

기준으로 특혜관세 원산지를 결정함

    2) 생산된 제품의 가치에 역내산 원자재의 가치포함 비율을 기준으로 특혜

관세 원산지를 결정함

  (c) 역내산 원자재만 사용한 생산기준

1) FTA협정관세 적용과 관계없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부과 등 검역, 추천 등의 목적을 위해 적용

2)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FTA관세특례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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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검토Ⅱ

1.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Fish, Crustaceans, Mollusks of Chapter 3)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어획생산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어획생산지 기준

    2) 보통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으며 어획생산지 

기준에 포함됨

    3) 물고기와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어류, 갑각류, 연

체동물)

2. 낙농품 (Diary products of Chapter 4)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우유 생산지가 기준이며 냉동,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우유 생산지 기준

    2) 보통 냉장, 냉동, 건조공정에서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며 우유 생산지 
기준에 포함됨

    3) Dairy products of headings 0401 through 0410: Change from 
       chapter, except from subheadings 1901.90 & 2106.90

3. 건채소 (Dried vegetables, Chapter 7)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경작 생산지 기준이며 보통 냉동,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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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 생산지 기준

    2) 보통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고, 재배 생산지 

기준에 포함됨

    3) Vegetables of headings 0701 through -0714: Change from chapter.

4. 건채소가루류 (Flour, powder, crushed products of Chapter 7)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 분말공정과 소매포장 공정이 실질변형을 일으킴

으로 그 공정지가 원산지가 됨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일반적으로, 냉장, 냉동, 건조 / 분말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으며 

재배생산지 기준에 포함됨

5. 커피, 다류, 기타 향신료 (Coffee, Tea, Spices of Chapter 9)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3) 건고추제품을 생산하는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킴

    4) 고춧가루류를 생산하는 분말공정과 소매포장 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는 
생산과정임

    5) 볶는 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는 생산과정임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보통 냉장, 냉동, 건조, 분말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음

    3) 볶는 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는 생산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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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곡물 (Cereal of chapter 10)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음

    3) Cereals of headings 1001 through 1008: change from chapter

7. 곡분, 분쇄물, 조분, 그리고 기타 일부 채소 및 과일가루류 

  (Milled product of cereal, certain vegetables, fruits of Chapter 11)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분말생산 공정이 실질변형이 일어나므로 그 공정지가 원산지가 됨

    2) 보통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켜 공정지 기준에 포함됨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분말생산 공정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분말생산 공정지 

기준에 포함됨

    3) 곡물가루류의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은 분말생산 공정지이나, 쌀가루류는 

재배생산지를 특혜관세 원산지로 채택함

    4) 생감자를 건조 / 분말공정을 통하여 만든 감자가루류는 재배생산지 기준을 
채택하고, 건감자를 분말생산하여 만든 감자가루류는 분말 생산 공정지가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이 됨

    5) 콩가루류, 괴경 / 뿌리채소 가루류, 과일가루류는 분말생산 공정지를 특혜

관세 원산지로 채택함

  (c) 사례

    1) 쌀가루 (Rice flour)
      * 성분: 역외산 현미,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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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말공정: 한국

      * 원산지: 한국산

      * 특혜관세 원산지: 한국산 역내제품이 아님

      * HTS#: 1102.90.25

    2) 감자가루류 (Dried potato powder)
      * 성분: 역외산 건감자

      * 분말생산 공정: 한국

      * 원산지: 한국산

      * 특혜관세 원산지: 한국산 역내제품임

      *  HTS#: 1105

    3) 콩가루류, 괴경 / 뿌리가루류, 과일가루류 (Dried leguminous 
       vegetables powder, saga or tuber powder, and fruit powder)
      * 성분: 역외산 생 혹은 건조한 콩, 괴경, 과일

      * 건조, 분말 생산공정: 한국

      * 원산지: 한국산

      * 특혜관세 원산지: 한국산 역내제품임

      * HTS#: 1106

8. 대두, 땅콩, 기타 채유용 종자와 과일, 기타 약용식물, 김, 해초, 사탕

  수수, 사탕무 등등 

  (Oil seeds & oleaginous fruits, other plants of Chapter 12)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3) 예외적으로 분말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킴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경작생산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 분말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음

    3) Products of headings 1201 through 1214 (대두, 땅콩, 기타 채유용 종자와 

채유용 과일, 그리고 약용식물, 기타 식물 등등): Change from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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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연검, 수지, 검수지, 올레오레진, 수액, 엑기스 등등 

(Lac; Gums; Resins; Other Vegetables Saps and Extracts of Chapter 13)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획득 혹은 추출공정지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획득 혹은 추출공정지 기준

    2) 인삼추출물은 경작생산지 기준

    3) 냉장, 냉동, 건조, 분말공정은 세번변경을 일으키지 않음

10. 동물성 유지 (어유 포함)와 식물성 유지; 조제한 식용유, 동식물성 왁스

  (a) 비특혜관세 원산지기준

    1) 착유공정지 기준 (heading 1501 through 1516 and heading 1521 through 1522)
    2) 마가린의 원산지는 성분인 식용유의 착유공정지가 아니라 마가린의 제조

공정지임 (subheading 1517.10)
    3) 인공 혼합 식용유는 각 성분의 착유공정지를 기준하거나, 역외산 성분이 

60%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공혼합 공정지가 실질변형을 일으키는 

원산지로 간주함 (subheading 1517.90).
    4) 글리세롤의 원산지는 성분인 식용유의 착유공정지가 아니라 글리세롤의 

제조공정지임 (subheading 1520).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일반적으로 착유공정지 기준 (heading 1501 through 1518. and 1521 
through 1522)

    2) 예외적으로 글리세롤의 원산지는 성분인 식용유의 착유공정지가 아니라 

글리세롤의 제조공정지임 (heading 1520).

11. 육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Preparation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of headings 1601 through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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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조제, 조리, 혹은 저장처리 / 밀폐용기 포장공정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실질변형을 일으키지 않음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조제, 조리, 혹은 저장처리 / 밀폐용기 포장 공정지 

       (preparing or preserving) 기준

    2) 냉장, 냉동, 건조공정은 조제, 조리, 혹은 저장처리 / 
       밀폐용기 포장 공정지 (preparing or preservig) 기준에 포함됨

    3) 예외적으로, 참치제품의 특혜관세 원산지는 어획지 (catching, 
       harvesting) 기준

12. 설탕과 설탕과자, 기타제품 

   (Sugars and Sugar Confectionery of chapter 17)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조당은 제조공정지 기준

    2) 설탕과자 (코코아를 포함하지 않음)의 원산지는 과자제조 공정지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조당은 제조공정지 기준

    2) 설탕과자 (코코아를 포함하지 않음)의 원산지는 과자제조 공정지

13. 코코아와 코코아 조제품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of Chapter 18)

  (a) 비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코코아두와 코코아 페이스트 (Cocoa beans and cocoa paste of 
       headings 1801 through 1803): 경작생산지 기준

    2) 코코아 버터 (cocoa butter of heading 1804): 버터 생산공정지

    3) 코코아분말과 조제품, 초콜렛 

       (cocoa powders, their preparations, chocolates of headings 1805 through 
1806): 일반적으로 분말공정지, 제조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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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1) 코코아두 (cocoa beans of headings 1801 through 1802): 경작생산지 기준

    2) 코코아 페이스트, 코코아 버터, 코코아분말 (cocoa paste, cocoa 
       butter, cocoa powd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f headings 
       1803 through 1805): 제조공정지

    3) 기타 코코아분말, 그 조제품, 초콜렛 (other cocoa powder, their 
       preparation, chocolate): 일반적으로 제조공정지

● ● ● ● ● ● ● ●

 원산지결정기준 검색안내

한국무역협회 FTA포털에서 HS code별 원산지 기준 확인 가능

http://okfta.kita.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