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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건강 및 동·식물의 생명, 위생보호 등을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제

교역 시, 부당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SPS 조치는 가축 전염병, 식물 병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 내 첨가제, 오염물질(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등과 관련되며 SPS 협정 제7조 투명성 및 부속서 B에 의거하여 SPS 조치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적용하기 전, 회원국에게 해당 조치를 사전에 통보하여 

무역조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필요 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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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ood 특집]

K
푸드의 인기가 K팝·K드라마 등 K-컬처(Culture)의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문화평론가들은 ‘K-컬쳐의 르네상스 시대’로 비유합니다.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１)

들의 K-푸드에 대한 먹방(mukbang) 콘텐츠, 챌린지(challenge)２), 릴스(Reels)３) 등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023년 영국 잡지 ‘타임아웃’은 인스타그램

(Intagram), 틱톡(TikTok), 레딧(Reddit) 등의 SNS 언급량을 기준으로, 한식이 이탈리아 음식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으로 선정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４)

K푸드에 대한 인기를 실감케 하는 또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한국 문화콘

텐츠를 경험한 26개국 성인남녀 25,000명(만15-5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2022년 기준)를 살펴보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11개 영역５) 중 K-Pop에 이어 K-푸드

(한식)를 언급하였으며, 한국 음식은 한국문화콘텐츠 브랜드파워 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１)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지칭했으나, 최근 SNS나 인터넷에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두루 포함하여 쓰이고 있다. 

２)  루게릭병 환우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시작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어떠한 행동을 취한 것을 인증한 후, 다음 주

자를 지목하여 의도한 행동을 유행시키는 일종의 마케팅 방식이다. 

３)  인스타그램에 추가된 플랫폼이자, ‘틱톡’과 비슷한 숏폼 플랫폼으로 15~3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을 간편하게 편집, 촬영하여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４)  SNS에서의 검색량 및 관련 콘텐츠 수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순위를 종합해 보면, 1위 한국, 2위 이탈리아, 3위 멕시코, 

4위 일본, 5위 인도, 6위 중국, 7위 태국, 8위 베트남, 9위 필리핀, 마지막으로 10위는 튀르키예 순이었다(英.Timeout 기사 인용) 

５) 11개 한류 콘텐츠 영역: 음식, 뷰티, 음악, 패션, 영화,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웹툰 및 출판물 

최근 3개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 문제사례로 본
비관세장벽 이슈



 5 

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WTO SPS 통보 및 현황

[그림1] Q.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국 연상 이미지
(단위 : %)

6.9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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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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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4.3

한국음식
13.2

출처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자료

해외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는 2017년부터 6년 연속으로 한국 하면 ‘K-pop’(14.3%)을 가장 먼저 떠올렸으며,

이어 ‘한국 음식(한식)’(13.2%), ‘한류스타’(7.4%), ‘드라마’(6.6%), ‘IT제품/브랜드’(5.6%) 순으로 한국을 연상했다.

국내 식품 업계도 K-푸드 열풍을 타고 현지화 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농식품(K-Food) 수출 실적은 지난해 대비 6.7% 증가한 47.7억 불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쌀 가공식품, 과자류, 음료, 인삼, 김치 등이었습니다.６)

2023년 3월,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와 농산업 수출 80억 달러를 합친, 이른바 

‘K푸드+’ 수출을 2023년 수준의 2배 규모인 230억 달러까지 끌어올려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케이 푸드 플러스(K-Food+) : 농식품(K-Food) +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사료(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 포함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규모는 2015년 이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나날이 높아

지는 K푸드의 위상에 걸맞게 수출 과정에서 통관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６) * 농식품 수출액 :(’23.6월) 4,468.3 백만 불 →(‘24.6월) 4,766.4(6.7%↑)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 : 라면 590.2백만 불(32.3%↑), 과자 354.1(11.4↑), 음료 325.7(9.6↑), 인삼 152.8(1.2↑), 쌀 가공식품 

136.9(41.4↑), 김치 8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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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데이터７)를 바탕으로 최근 3개년(2021-2023년)의 통관문제사례 1,334건 

중 신선 농·축·수산물 품목을 제외한 K-푸드(가공 식품부문, 895건)를 중심으로 연도별, 국가별, 사유별로 통관 

문제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 [참고] 2021-2023년 통관문제사례 1,334건 중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총 439건(KATI 자료 활용)

HS 코드 품목명 제외 건수 비고 

제0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2 육류(냉장/냉동 또는 기타)

제0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64 생선, 조개류(신선/냉장/냉동)

제0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132 신선 농산물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13 단감, 포도, 배추, 멜론, 버섯 등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97 미역, 다시마 등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84 생선묵, 게살, 조개류 등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4 김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1 어류 수프 등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사료 20 개사료 등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 기타 소금

합계 439

1) 연도별 통관문제 사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농·축·수산물의 통관문제 사례 1,334건 중 한국산 가공식품 부문은 

총 895건이 발생하였으며, 2021년이 32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62건 및 

31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3년간 통관 문제 발생 건수는 평균적으로 약 298.3건이었습니다.

[도표 1] 2021-2023년 연도별 한국산 가공식품 통관 문제사례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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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 데이터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 정보 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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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통관 문제사례

최근 3년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 문제가 발생한 국가는 총 21개국이며, [도표 2]에서와 같이 대륙별로 살펴 

보면 유럽지역이 12개국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 지역이 5개국, 북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각각 2개국이었

습니다. 중남미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에선 통관 문제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륙별 발생 건수 비율은 

아시아 지역이 전체 발생 건수의 74.4%를 차지하여 발생국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도표 2] 2021-2023년 대륙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문제 발생 건수 및 비율

북미 175건
19.6%

아시아 666건

74.4%유럽127건

3%

오세아니아 
27건

3%

통관 문제가 발생한 21개 국가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한 상위 7개국은 [도표 3]과 같습니다.

[도표 3] 2021-2023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 문제 발생 상위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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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호주 독일

202
177 169

36
21 10

국가별 통관 문제 사례 중 필리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중국, 일본, 미국 및 대만 순으로 2위~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 상위 5개국의 통관 문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895건 중 93.2%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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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상위 수출상대국이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ASEAN) 순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수출 규모 대비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많은 통관 문제가 발생한 상위 3개국을 종합해 보면 [도표 4]와 같으며, 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통관 상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도표 4] 연도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문제 발생 상위 3개국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통관문제사례(총 895건) 323건 262건 310건

연도별 
통관 문제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국

1위. 필리핀(107건) 1위. 일본(80건) 1위. 중국(103건)

2위. 미국(91건) 2위. 필리핀(76건) 2위. 필리핀(67건)

3위. 중국(58건) 3위. 중국(41건) 3위. 일본(57건)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3) 품목별 통관 문제 발생 비교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 문제 건수를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K-푸드 수출의 효자 품목인 인스턴트 면류 및 

라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3년간 통관 문제 발생비율은 전체 대비 16.4%를 차지하였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통관 문제가 발생하는 상위 10위 품목(공동순위 포함)의 총 발생 건수는 총 53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60.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매년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쌀 가공식품(냉동김밥, 볶음밥, 떡볶이, 쌀음료, 막걸리 등을 

포함)８) 관련 HS 코드 품목도 10위권 안에 포함되는 등 수출 실적이 높은 품목에서 통관 문제 발생 건수도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８)  곡물가공품:(1901.90-9091(떡류), 1904.90-1010(즉석밥), 1904.90-9000(누룽지 및 쌀 시리얼), 전통주(2206.00-2030(탁주), 2206.00-

2010(청주), 2206.00-2020(약주)) 쌀음료(2202.99-9000(기타음료), 2202.99-3000(식혜)) 쌀과자(1905.90-1050), 기타곡물조제

품(1904.10-3000(쌀튀밥과 튀긴쌀), 1904.90-1090(낱알상의 쌀), 1904.20-9000(곡물제조식료품), 1901.20-1000(쌀가루 반죽), 

1905.90-9020(라이스페이퍼), 1515.90-9010(쌀눈과 쌀겨가루)), 쌀국수(1902.19-1000), 쌀가루(1102.90-2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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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2021-2023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문제 사례 상위 10품목(HS Code)

순위 HS 코드(10자리) 품목명 발생건수 차지 비율

1위 1902301090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104 11.60%

2위 2202999000 기타 음료(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 주스 제외) 102 11.40%

3위 1904209000 곡물제조식료품(기타) 65 7.30%

4위 1902301010 라면 43 4.80%

5위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
(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40 4.50%

6위 1704902090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35 3.90%

7위 1704909000 설탕과자류(추잉껌, 감초엑스, 캔디류 이외 기타) 33 3.70%

8위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
(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26 2.90%

공동
9위

1806902999 조제식료품기타(기타) 23 2.60%

1904109000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23 2.60%

2101121000 인스탄트커피 23 2.60%

10위 709609000 기타(고추류) 21 2.30%

합계(전체 895건 중) 538 60.10%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4) 통관 문제의 주요 발생 사유

통관 문제 유형은 아래와 같이 사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다 문제 발생원인 1위~3위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 

식품 표시사항 위반 및 식품첨가물/위해물질의 기준치 초과 등이 전체 발생 건수의 84.5%에 해당하였습니다.

[도표 6] 연도별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문제 사유

통관문제 사유 2021 2022 2023 발생 건수(비율)

기타(미등록 상품, 유통기한 불합격, 미허가 제품) 123 84 130 337(37.7%)

라벨링(알레르기 표기 누락, 외국어 표시 미기재 등) 106 93 104 303(33.9%)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기준치 위반 31 41 44 116(13.0%)

위생(미생물) - 세균수 초과 17 18 22 57(6.4%)

성분(잔류농약) – 잔류허용기준 위반 30 20 6 56(6.3%)

서류/인증서류 미비 15 6 3 24(2.7%)

비위생적제조 1 -　 1 2(0.2%)

합계 323 262 310 895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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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통관 문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타 사유로 인한 통관 문제가 3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입항 후 검역 과정에서 수입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 또는 유통기한이 

불합격인 경우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통관되지 못한 사례였습니다. 

3년간 기타 사유로 발생한 통관 문제 337건 중 필리핀에서만 250건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식품의약품청

(FDA)에 가공식품(과자, 캔디, 음료 등)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 통관 거부된 사례였습니다. 필리핀 국세청

으로부터 수입면허(CAS)를 취득하였더라도, 가공식품의 경우 필리핀 식품의약품청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절차는 식품 위험도에 따라 상이합니다(aT 2023 필리핀 국가보고서 참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유인 라벨링(식품 표시 기준)의 경우, 미국 137건, 일본 85건, 중국 50건을 포함하여 

3년간 총 303건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사유로는 ① 알레르기 성분 표시(우유, 밀가루, 계란, 대두, 견과류 등)의 

미기재, ② 외국어 표시 부재, ③ 라벨 규격 불합격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23년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 8종에 참깨를 추가하면서 이들 알레르겐 성분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콩류 및 참깨)을 반드시 식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식품 첨가물 및 유해 물질의 기준치 초과로 인한 사유가 

문제 사유 3위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기준치 초과나 미승인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식품첨가물 관련 가장 대표적인 통관 거부 사례로는 2021년 8월에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Ethylene oxide, EO)의 반응 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되면서 EO 

관리강화 조치가 2022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가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2023년 7월에 해제된 사례입니다. 

관리강화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국내 수출업계는 한국산 라면을 수출할 때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추가

적인 검사 비용 부담 및 까다로운 심사로 인한 통관 지연을 겪어야 했습니다. 

EU는 식품안전 규정은 매우 엄격하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한 번 강화 조치가 시행되면 이를 철회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또한 EU 기준을 차용하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비슷한 조치를 

적용할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가공식품의 통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4개국의 통관 문제 사유는 [도표 7]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기타 사유, 일본과 미국의 경우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인한 통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통관 문제 사유를 알면, 국내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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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7] 2021-2023년 통관 문제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4개국의 주된 문제 사유

통관 문제사례 최다 발생국 상위 4개국 

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기타
(미등록 상품, 유통기한 불합격, 미허가 제품)

250 59 11 14

라벨링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누락, 외국어 표시 미기재 등)

- 50 83 137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기준치 위반 - 55 21 9

위생(미생물) - 세균수 초과 - 24 31 -

성분(잔류농약) – 잔류허용기준 위반 - - 29 2

서류/인증서류 미비 - 14 - 7

비위생적제조 - - 2 -

합계 250 202 177 169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5) 통관 문제 발생 시, 수입국의 조치 유형

한국산 가공식품이 수입 과정에서 통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취하는 조치 유형을 [도표 8] 및 

[도표 9]를 통해 살펴보면, 주로 리콜, 폐기/반송 또는 통관거부 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리콜(Food Recall)은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 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정부가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필리핀은 자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문제 사례에 모두 리콜 

조치를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해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취한 나라는 3개국(대만, 일본 및 

중국)이 있었으며, 중국에서 가장 많은 폐기/반송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통관 문제가 

발생 시,  통관 거부(입항 거부) 조치를 주로 취했습니다.

[도표 8] 2021-2023년 통관문제 발생 시 수입국의 조치 유형

조치사항 2021 2022 2023 총합계

리콜 126 131 127 384

폐기 또는 반송 95 86 129 310

통관거부 92 32 5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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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2021 2022 2023 총합계

기타 7 4 2 13

압류 1 5 -　 6

폐기 2 2 -　 4

반송 -　 2 -　 2

합계 323 262 310 895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도표 9] 2021-2023년 국가별 통관거부 조치 유형

조치사항 수입국(가나다순) 2021 2022 2023 총합계

리콜

네덜란드 1 1

뉴질랜드 6 6

독일 3 1 4

스페인 1 1

일본 8 52 37 97

캐나다 4 1 1 6

필리핀 107 76 67 250

호주 4 14 18

홍콩 1 1

리콜 요약 126 131 127 384

폐기 또는 반송

대만 10 19 7 36

일본 27 26 19 72

중국 58 41 103 202

폐기 또는 반송 요약 95 86 129 310

통관거부

미국 91 30 48 169

슬로베니아 3 3

크로아티아 1 1

호주 1 2 3

통관거부 요약　 92 32 5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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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수입국(가나다순) 2021 2022 2023 총합계

기타

네덜란드 1 1

덴마크 1 1

스웨덴 1 1

스페인 1 1

오스트리아 1 1

일본 5 2 1 8

기타 요약　 7 4 2 13

압류

독일 1 3 4

스페인 1 1

폴란드 1 1

압류 요약　 1 5 6

폐기
노르웨이 2 2

독일 2 2

폐기 요약　 2 2 4

반송
체코 1 1

프랑스 1 1

반송 요약　 2 2

총합계　 323 262 310 895

자료 출처 : KATI 농식품 수출정보 통계

이번 호에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한국산 가공식품의 통관 문제사례를 연도별, 국가별, 

품목별 및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았습니다. 3년간 21개국에서 총 895건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아시아 지역

에서 발생비율이 74.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발생사례의 93.2%는 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및 대만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산 가공식품의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이 많은 품목에서 

통관 문제도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상위 10대 품목(공동순위 포함)이 

차지하는 문제 비율은 전체 발생 건수의 60.1%(538건)를 차지하였습니다.

통관 문제 발생 사례는 KATI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제공하고 있었으나, 일대일 매칭 비교가 다소 

어려워 본 분석 샘플 수는 실제 통관 문제 건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농식품부는 2024년 1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발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

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범부처 협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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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는 케이-푸드(K-Food) 모방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해외 식품안전 규제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농식품부 ‘24.6.11일자 보도자료 인용). 

K-푸드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계인들의 

맛과 멋, 그리고 웰빙까지 사로잡는 K-푸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끝>

참고 자료 

KITA 한국무역협회 통관문제사례 검색 

https://www.kita.net/tradeNavi/rejectCase/rejectCaseList.do

aT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통관문제사례 검색 

https://www.kati.net/customs/customsList.do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년 해외 한류실태조사(제12차)

https://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275 

농식품부 보도자료 

(식품산업정책관실) K-Food+ 수출은 121.4억불로 전년 대비 2.6% 상승, 

농식품은 8년 연속 성장하며 전략 수출산업으로 발돋움(2024.1.18.)

(식품산업정책관실)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산업부 등 부처간 협업 강화!(2024.6.11.)

(식품산업정책관실) `24년 상반기 K-Food+ 수출 62.1억불 달성(전년比 5.2%↑)(2024.7.3.)

언론보도 

Timeout, Move over Italian, the world has a new favourite cuisine, Written by Ed Cunningham 

https://www.timeout.com/news/move-over-italian-the-world-has-a-new-favourite-cuisine-022223

동아일보, ‘기생충’ 효과도 ‘오스카 4관왕급’…짜파구리 매출 단숨에 61%↑(2020.2.1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213/99668431/1

한국무역협회, EU, 한국산 라면 수입규제 18개월만에 해제…”수출 증대 기대”(2023.5.24.)

https://me2.do/xwmDKr4z 

문화일보, FTA 확대·한류열풍 ‘시너지’… K - 푸드 행사 열때마다 ‘구름인파’(2023.08.11.)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080701032105015001 

중앙일보, K-콘텐츠가 불러온 한식 열풍…음식 아닌 문화로 글로벌 대중화 나서(2023.11.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0311

CJ뉴스룸, K콘텐츠 열풍 타고 날아오른 K푸드, 김희경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영화평론가(2024.1.2.)

https://cjnews.cj.net/k콘텐츠-열풍-타고-날아오른-k푸드/ 

Korea.net, Fried chicken, instant noodles, kimchi top global Hansik list(2024.1.5.)

https://www.korea.net/NewsFocus/FoodTravel/view?articleId=244926 

와이드경제, K-푸드, 3년 내 1100조 시장으로 키운다(2024.06.12.)

https://www.wide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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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27 쪽 참고 

[K-Food 특집]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가로세로 퍼즐(제3편)

가로 →  →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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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1.  ○○○은 1960~1970년대에 국자 위에 각설탕 덩어리를 얹고 연탄불로 녹인 뒤 

소다 가루를 넣어 휘저어 먹던 인기 먹거리였다. K-컬쳐의 확산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이베이 등에선 ○○○만들기 세트가 판매되고 있다. 

2.  세계적인 K-pop 그룹 ○○○○○(BTS)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2018년 9월 UN 

총회에서 연설했다. 리더 RM은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사랑

하라”는 내용의 연설을 해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다.

3.  ○○○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공격수)로,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홋스퍼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2024년 8월 19일 그를 ‘토트넘 역대 최고 ‘No.7’ 중 1위’로 선정하였다. 

4.  밀떡, 쌀떡, 어묵, 채소, 고추장 등의 양념을 넣어 볶은 음식으로 한국의 대표적 길거리 

음식인 ○○○는 이제 국과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등 39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5.  인스타그램(Instargram) 숏폼(Short Form) 플랫폼인 ‘○○’ 15~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숏폼 동영상 공유 서비스이다. 

6.  봉준호 감독의 ‘○○○(Parasite)’은 2019년 5월에 열린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비롯하여 2020년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에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작품·감독·국제영화·각본의 네 개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7.  식품안전 ○○(Certification)은 식품 공급망의 제품·프로세스·시스템이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제3자 검증이다. 국내 중소 식품 기업은 수출 애로 사항 

중에 하나로 해외 ○○을 꼽았다. 

8.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6월 ○○ 수출액은 808만 달러(약 112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수출액 141만 달러 대비 약 475% 증가한 규모다. 국내 

최초로 냉동○○을 개발해 수출한 업체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복만사)’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19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9.  삼양식품은 2011년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인 ‘○○○○○○’ 출시하였다가 2017년 

국내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SNS에서 ‘매운맛 챌린지’가 계속 유행하면서 해외 

90개국으로 수출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 직구를 통해 맛볼 수 있다.

10.  영국에 본사를 둔 여행전문회사 버킷리스트 컴퍼니(Bucket List Company)는 

틱톡, 인스타그램, 레딧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으로 ‘○○’이 이탈리아 음식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11.  2020년 10월 12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 규격이 제43차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총회에서 세계규격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1년 

김치, 2015년 인삼에 이어 3개의 Codex 세계규격을 보유하게 됐다. 

12.  공중 보건과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식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

되는 조치를 식품 ○○라고 한다. 2024년 6월,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캡사

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중독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의 불닭 제품 2종을 

○○조치를 시행했다 한 달 만에 철회한 바 있다. 

13.  2019년 미국의 건강전문지인 ‘헬스’는 우리나라 대표 발효음식인 ○○를 

‘세계 5대 건강식품’중 하나로 꼽았다.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 

수출국이 처음으로 90개국을 넘어섰다.  

14.  2021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은 황동혁 감독의 대한민국의 9부작 

스릴러 생존 드라마로,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456명이 참가

하여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방영 한 달 만에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 넷플릭스 오리지널 역대 최다 시청자 수를 기록한 작품이 

되었다.

세로↓↓

1.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은 국어표준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2021년 

10월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 증대되었다. 치맥, 대박, 반찬, 잡채, 삼겹살 

등 2021년에 등재된 26개 단어를 포함해 약 100개의 한국어 단어가 OED에 실려 

있다. 

2.  ○○은 중국 바이트 댄스(Byte Dance)가 운영하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다. 

2024년 7월, ○○은 K-컬처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천430억 달러

(19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3.  한국 예능, 드라마 등을 통해 만두, 핫도그, ○○ 등 길거리 음식이 해외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찹쌀이나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설탕이 들어있는 겨울철 대표 

간식이다. 2023년 7월, CJ제일제당은 떡볶이·핫도그·김밥·김말이·붕어빵·○○의 

6대 제품을 비비고 ‘K-스트리트 푸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글로벌 주요 국가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매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4.  2024년 하계 올림픽은 ○○○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농심, CJ제일제당, 파리바게뜨, 

오비맥주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은 올림픽 기간에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및 경기장 

인근에서 K푸드 팝업스토어를 열고 K-푸드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5.  밥에 각종 나물을 넣고, 장을 넣어서 비벼 먹는 전통 한국 요리로, 구글은 ○○○이 

2023년 검색어 레시피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6.  해외로 수출되는 K-푸드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Korean ginseng’이라고도 불리는 

○○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산물로 예로부터 외국과의 교역에 많이 사용

되었으며 최초의 한류 상품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국적 최초의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2022년 7월 한국을 방한한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에메르송 등 토트넘 선수들에게 

‘돼지 ○○○○’를 대접하였다. 

8.  K-푸드의 수출 1등 품목은 ○○이다. 세계○○협회(WINA)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지구촌이 소비한 ○○은 1,122억 인분으로, 세계인구 80억 명으로 가정

할 때, 1인당 14개꼴인 셈이다. 한국인은 1인당 약 9.2kg를 소비하는 등 ○○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이다.

9.  너구리 라면과 짜파게티를 섞은 요리인 ○○○○가 한국 영화를 통해 해외로 알려

지면서, 농심은 해당 영화에서 화제가 된 ‘○○○○’ 조리법을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 인증샷을 트윗에 

올린 바 있다. 

10.  각국 정부는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Food Additives)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용도별 허용(승인)물질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전 수출 

대상 국가의 식품첨가물 분류체계와 해당 ○○○○○의 승인여부, 사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11.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방송된 MBC 사극 ○○○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류 열풍을 몰고 온 인기 드라마였다. 91개국에 수출됐고 13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생산유발효과는 1,119억원에 이른다. 조선시대 궁중 최고의 요리사에서 

의녀가 되어 수많은 내의원 남자의원을 물리치고 조선조 유일한 임금 주치의가 

되었던 역사상 실존 인물을 다룬 이야기다. 

12.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

으로 ‘2023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K-푸드로 한국식 

○○을 언급했다.

※ 주요 일간지 등 언론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출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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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24. 7월 기준, WTO SPS 통보문 및 WTO TBT 통보문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

하였습니다. 

’24. 7월 31일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153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 안전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위생(45건), 식물 보호(40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22건) 및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14건)순이었습니다.

하나의 WTO SPS 통보문에도 중복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체 통보문 건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0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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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WTO SPS 통보문

국제기구

[ IPPC ] 

 2024 IPPC 아시아지역 워크숍, 오는 9.4일부터 5일간 부산에서 개최

2024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아시아지역 워크숍이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한국 농림축산검역

본부 주관１)으로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IPPC에서 현재 의견수렴 중인 식물위생 국제기준(ISPMs) 제·개

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4 IPPC 지역 워크숍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의제

5.1 IPPC 기준 제정 절차 : 개요

5.2 ISPM 23(검사지침) 부속서 1: 포장검역(Field inspection)(2021-018) 초안

5.3 ISPM 26(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설정)(2021-010) 개정안

5.4
ISPM 38(종자의 국제적 이동) 부속서: 
종자의 식물검역증명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법 설계 및 활용(2018-009) 초안

5.5 ISPM 46(식물위생조치를 위한 품목기준) 부속서: 신선 망고 과실의 국제적 이동(2021-011) 초안

5.6 ISPM 39(목재의 국제적 이동) 부속서: 목재 이동과 관련된 병해충 위험관리에 시스템적 접근법 활용(2015-044) 초안

5.7 병해충위험분석(PRA) ISPM 개편안 개정(2023-037)

１)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매년 IPPC 아시아지역 워크숍 개최를 주관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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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No 의제

5.8 식량의 및 기타 인도적 지원의 안전한 제공(2021-020)

7.1 IPPC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Solution

7.3 파나마병(Fusarium TR4) 국제협력

전체 의제 및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tps://www.ippc.int/en/events/regional-ippc-workshops/2024-ippc-regional-workshop/

https://www.ippc.int/en/commission/cpm/consultations/member-consultation-draft-ispms/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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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01  [ 캐나다 ] 

사료규정 2024 발표
(G/SPS/N/CAN/1396/Add.2, ’24.07.05.)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기존의 사료규정 1983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료규정 2024를 발표하였습

니다. 이 규정은 단미사료(Single Ingredient Feed) 제조 및 공급업체, 배합사료 제조 및 공급업체(예, 

상업용 사료 공장 및 특수사료 제조업체), 사료제조 렌더링시설, 사료 소매점 및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약물 또는 축사 내 배합사료공장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IA는 사료규정 1983이 발표된 이후로 BSE 확산 예방조치 강화 등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개정이 있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글로벌 사료공급망의 등장, 규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규정과 비교하여 다음 세 가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료규정 1983(기존) 사료규정 2024(개정)

완제품 사료의 요건(제품 등록, 표준 및 표시사항)에 중점을 둔 

위험 관리 및 감독

위험 예방에 중점을 둔 효율적이며 유연성 있는

 관리 감독 프레임워크를 제공

성분승인목록에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는 방법의 투명성 부족
성분승인목록에 새로운 성분을 추가하는

방법 명확화 및 투명화

사료법(2015) 현대화 내용 미반영
사료법(2015) 현대화 내용 반영

특정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권한 및 참조문서를
규정에 통합하는 명시적 권한

새로운 사료규정은 2024년 6월 17일 발효 및 2024년 7월 3일 캐나다 관보에 공표되었으며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발효일자 항목 세부내용

즉시
발효

규제대상 가축 가축으로 간주되는 종에서 밍크 및 여우 삭제

2024 사료법 및 
사료규정 면제 대상

(요건)

-  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축사에서 제조된 가축사료 또는 승인되지 않은 단미사료(SIF)
이며 비상업제품

- 분석용 및 비상업용(전시회 등) 수입사료

- 임시체류 가축용 사료

- 캐나다에서 제조된 연구용 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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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발효일자 항목 세부내용

즉시
발효

승인 및 등록 요건 

- 승인 및 등록이 필요한 사료
- 승인 및 등록 면제 사료
- 신청 요건
- 데이터 및 정보 요건
- 승인 절차 및 등록
- 승인 또는 등록 취소절차

가축사료 함량 

- 승인된 단미사료
- 비사료 제품(생물학적 제제 및 건강 제품)
- 약물
- 해충방제제품

수출용 가축사료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용으로만 생산하는 경우 캐나다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아도 
수출허용 

위해성 조사 인간/동물/환경에 위해성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 요구

기록보관 요건 

- 모든 배합사료의 배합시트 배합혼합
- 처방 약용사료(custom medicated feed)의 처방전
- 주문배합 사료(customer formula feed) 
- 이름, 로트번호, 제조일, 수량 및 단미사료에 대한 배합

즉시 발효 후
계도기간

12개월 적용

표시 요건 
- 단미사료 및 배합사료의 라벨링 일반요건
- 추가 라벨링 요건
- 특정 사료의 특정 라벨링 요건

구성 및 안전기준 영양소(미네랄, 비타민 등)의 최대값 및 오염물질의 허용수준 등

발효일자 항목

12개월 후 발효

(2025년 6월 17일) 

- 위험분석, 예방관리 및 예방관리계획 

- 컴플레인 처리 절차 

- 리콜 절차 

- 포장 요건 

- 수입 가축사료 

- 추적가능성 요건 

18개월 후 발효
(2025년 12월 17일)

- 가축 종의 범위 확대 

- 라이센스 요건 

- 수출 증명서 또는 문서 

- 비준수 사료 수입 

사료규정 2024, 캐나다 관보 

https://canadagazette.gc.ca/rp-pr/p2/2024/2024-07-03/html/sor-dors132-eng.html

사료규정 현대화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livestock-feeds/regulatory-modernization

가축사료 라벨링 RG-12 규정지침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livestock-feeds/regulatory-guidance/rg-12-l

abelling-livestock-feeds

가축사료 구성 및 안전기준

https://inspection.canada.ca/en/compositional-and-safety-standards-livestock-feeds

사료규정 2024 위험분석지침 개요

https://inspection.canada.ca/en/hazard-analysis-guidance

사료규정 2024 예방관리계획지침 개요

https://inspection.canada.ca/en/preventive-control-plan-guidance

사료규정 2024 라이센스 지침

https://inspection.canada.ca/en/licensing-guidance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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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WTO SPS 통보문

식품안전

01 [ 호주 및 뉴질랜드 ]

유전자 재조합 식품 및 신육종기술(NBTs) 유래 식품기준법

개정안 공고
(G/SPS/N/AUS/592(’24.7.29.), G/SPS/N/NZL/773(’24.7.31.))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은 제안서 P1055를 평가하여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목적상 

어떤 식품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과 

‘유전자 기술’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유전자재조합(GM)식품’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서 내용의 의도는 GM 식품이 시판 전 평가 및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기존 식품과 동등

하여 시판 전 평가가 필요하지 않거나 식품기준법의 다른 파트에서 규제되고 이미 시판 전 평가 및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GM 식품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평가에 따르면 신육종기술(NBT)을 사용하여 얻은 식품이 기존 육종 방식을 통해 얻은 식품과 특성이 

동일할 때 동일한 저위험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시판 전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GM 식품으로 

분류되면 안되기 때문에 용어 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 2021년 1차 공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한 뒤 개정안을 2차로 제안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의 의도는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규제접근방식과 조화를 이루며 산업에 더 큰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제안 2차 제안(개정안)

현시대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음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

-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식품
- 유전자 기술

(이하 동일)

기존 정의를 폐지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 null segregant, 외래 

DNA(noble DNA) 및 외래 단백질(noble protein)의 정의를 

추가함.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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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1차 제안 2차 제안(개정안)

유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은 유전자 기술에 의해 

변형된 생물체에서 유래 또는 개발된 식품을 의미함

유전자 기술은 살아있는 세포나 유기체의 유전 물질을 변화시

키는 재조합 DNA 기술을 의미함

이 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a) 다음의 식품을 의미:

(ⅰ) 외래 DNA를 포함하는 유전체

(ⅱ) 외래 DNA를 포함하는 유전자에서 파생된 것

(ⅲ) 외래 DNA를 포함하는 세포

(ⅳ) 외래 DNA를 포함하는 세포에서 파생된 것

(b) 다음을 포함하지 않음: 

(ⅰ)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질

(ⅱ) 가공보조제로 사용되는 물질

(ⅲ) 영양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ⅳ)  세포 배양 중 세포의 성장과 생존력을 지원하거나 세포 

배양 중 세포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ⅴ)  접목 식물의 일부에서 파생된 식품으로, 외래 DNA나 단

백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

(ⅵ)  육종 종료 후 도입유전자를 유전분리에 의해 제거한 개

체(null segregant)에서 파생된 식품

null segregant１)의 정의는 다음의 개체 또는 세포를 의미함:

(a) 외래 DNA를 포함하는 개체, 세포에서 파생

(b) 외래 DNA를 포함하지 않는 것

이 법에서 외래 DNA의 정의는:

(a) 유기체, 세포의 유전체에 삽입한 DNA; 및

(b) 아래와 같음

(ⅰ)  이전에 유기체, 세포의 종과 교배 또는 잡종화된 적이 없

는 종에서 유래된 것 

(ⅱ)  이전에 유기체, 세포의 종과 교배 또는 잡종화된 종에서 

삽입된 DNA의 서열 또는 배열이 삽입 전에 변경된 경우

(ⅲ) 현존하는 종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은 것

외래 단백질은 외래 DNA에 의해 암호화되는 단백질을 의미함 

혼합적(Hybrid) 정의
-  GM 식품 생산 과정 및 결과를 모두 고려하되, 식품 그 자체의 

특성 변화에 기반을 둠

결과 기반적 정의

- GM 식품 유전체의 특정 변화(외래 DNA 삽입)에 기반을 둠

다음 제품의 제외:
- 특정 신육종기술(NBT) 식품

(a) null segregant 유기체에서 파생된 식품
(b) 기존 식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NBT 식품
(C)  외래 DNA 및 단백질이 정제되어 식품에 존재하지 않는 성분

- 가공식품 원료 및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

다음에 대한 명시적 면제(Explicit exemptions):

- null segregant 및 접목묘에서 파생된 식품

- 식품첨가물

- 세포배양식품 생산을 위해 세포의 성장과 생존력을 위한 세포 

- 배양에 사용되는 물질 

１) 침입 외래종, 야생 식물 및 동물, 희귀 식물 및 동물 및/또는 관련 병해충 또는 바이러스를 운반할 수 있는 기타 운반 매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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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또한, GM 식품의 주요 분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또는 물질 의도된 규제 

유전체에 외래 DNA를 포함하는 개체 또는 세포에서 파생된 식품 GM 식품

유전체에 외래 DNA를 포함하는 개체 또는 세포에서 파생된 가공 식품 성분 GM 식품

null segregant에서 파생된 식품 GM 식품이 아님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물질로 사용되는 물질 GM 식품이 아님

유전체에 외래 DNA를 포함하지 않는 유전체 편집 개체에서 파생된 식품 GM 식품이 아님

외래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접목묘의 일부에서 파생된 식품 GM 식품이 아님

유전체에 외래 DNA를 포함하는 미생물에서 파생된 정밀 발효 제품 GM 식품

유전체에 외래 DNA를 포함하는 세포주에서 파생된 세포배양식품 GM 식품

세포배양식품 생산의 일부로 세포의 성장과 생존력을 지원하거나 배양 중인 세포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GM 식품이 아님

본 제안은 유예기간이 없으며, FSANZ 승인은 2025년 초에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에 통보될 예정으로 

정부의 검토를 거쳐 2025년 중순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마감일 2024년 9월 27일 효력발생일 2025년 중순

https://www.foodstandards.gov.au/food-standards-code/proposals/p1055-definitions-for-gene-

technology-and-new-breeding-techniques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4/SPS/NZL/24_03684_00_e.pdf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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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주요 내용 - WTO SPS 통보문

02  [ 캐나다 ] 

농약 아바멕틴(Abamectin)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G/SPS/N/CAN/1560, ’24.07.01.)

캐나다 보건부 해충관리규제청(PMRA)은 다양한 상품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아바멕틴

(Abamectin)*의 잔류허용기준(MRL) 제·개정안을 알려왔습니다. 

* 1981년 토양미생물 Streptomyces avermitilis에서 최초로 분리한 농약 활성물질로 총채벌레를 비롯한 난방제 미소해충, 

일반 나방류 등 방제에 효과적

제안된 MRL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 없음 ■ 국내기준과 동일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수렴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Abamectin

■  핵과류 0.09ppm(복숭아 국내기준 0.1ppm), 당근 뿌리 
0.03ppm(당근 국내기준 0.05ppm), 감귤류(작물 그룹 10)
(개정) 0.02ppm(감귤 국내기준 0.07ppm), 껍질을 제거한 
단옥수수 커널(kernels)과 콥(cob) 0.01ppm(옥수수 국내
기준 0.05ppm)

■  핵과류 0.09ppm(자두 국내기준 0.05ppm, 체리 국내
기준 0.06ppm), 과채류 0.07ppm(토마토 국내기준 
0.05ppm), 키작은 베리류 0.05ppm(블루베리 국내기준 
0.1ppm), 퍼키지위를 제외한 덩굴성 소과류  0.02ppm(포도 
국내기준 0.05ppm)

■  차(Tea), 건조 잎 1.0ppm, 파파야 0.4ppm, 건조 
차이브(chive) 잎  0.02ppm, 구아바 0.015ppm, 파인애플 
0.015ppm, 견과류 나무; 열대 및 아열대 과실 소과 비식용
과피 0.01ppm

■ 인과류 0.02ppm(사과/배 국내기준 0.02ppm)

감귤 등 09/09/2024 추후결정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

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html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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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WTO SPS 통보 및 현황

[정답]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가로세로 퍼즐(제3편)

가로 →  →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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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24. 7월 WTO SPS 통보 통계 

’24.7.1일부터 ’24.7.31일까지 통보된 WTO SPS 통보문 총 153건을 국가, 주요내용,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7월 WTO SPS 통보 통계 

동물검역(39건)

긴급조치 통보문(16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

러시아

가성우역 발생으로 인한 그리스산 살아있는 면양 및 
산양, 면양육 및 산양육으로 만든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살아있는 면양 및 

산양, 면양육 및 
산양육 제품

그리스 17/07/2024
G/SPS/N/
RUS/285

2
가성우역 발생으로 인한 루마니아산 살아있는 면양 및 
산양, 면양육 및 산양육으로 만든 제품 잠정 수입금지

루마니아 30/07/2024
G/SPS/N/
RUS/287

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미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수입 및 러시아 경유 
임시제한조치

가금육 및
가금제품

미국 24/07/2024
G/SPS/N/
RUS/286

4

사우디
아라비아

HPA 발생으로 인한 프랑스 일부 지역산 가금류의 잠정 
수입금지 해제
*  피니스테르(Finistère), 마옌(Mayenne), 코트다르

모르(Côtes-d'Armor)

가금육 및
가금제품

프랑스
일부 지역

18/07/2024
G/SPS/N/
SAU/491/

Add.1

5
HPAI 발생으로 인한 프랑스 일부 지역산 가금류의 잠정 
수입금지 해제
* 랑드(Landes), 제르(Gers)

가금육 및
가금제품

프랑스
일부 지역

18/07/2024
G/SPS/N/
SAU/506/

Add.1

6
HPAI 발생으로 인한 프랑스 일부 지역산 가금류의 잠정 
수입금지 해제
* 피레네자틀랑티크(Pyrénées-Atlantiques)

가금육 및
가금제품

프랑스
일부 지역

18/07/2024
G/SPS/N/
SAU/508/

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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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24. 7월 WTO SPS 통보 통계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7
사우디

아라비아

전염성 조혈기 괴사 바이러스(IHNV) 발생으로 인한 
벨기에 리에주산 연어의 잠정 수입금지

연어 벨기에 13/06/2024
G/SPS/N/
SAU/534

8
뉴캐슬병 발생으로 인한 브라질산 가금육, 가금란 및 
관련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가금육, 가금란 
및 관련 제품

브라질 23/07/2024
G/SPS/N/
SAU/537

9 칠레
가금육(신선/가공) 및 반려동물용 조류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가금육 및
가금제품

아르헨티나 04/07/2024
G/SPS/N/
CHL/744/

Rev.1

10

콜롬비아

에콰도르산 새우 및 기타 갑각류의 흰반점바이러스
(WSSV) 위험경감에 관한 긴급조치 제정

새우 및
갑각류

에콰도르 11/07/2024
G/SPS/N/
COL/361

11
에콰도르산 새우 및 기타 갑각류의 흰반점바이러스
(WSSV) 위험경감에 관한 긴급조치 시행

새우 및
갑각류

에콰도르 23/07/2024
G/SPS/N/
COL/361/

Add.1

12

쿠웨이트

미국 일부 지역(counties)산 가금육의 수입금지/수입
금지해제
*  체로키(아이오와), 리옹(미네소타), 소노마(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댈러스(미주리), 매리언
(오리건), 찰스믹스(사우스다코타), 스핑크(사우스다코타), 
미첼(캔자스) 

가금육
미국

일부 지역
16/07/2024

G/SPS/N/
KWT/148

13
HPAI 발생으로 인한 멕시코 할리스코산 가금육의 수입
금지

동물
멕시코

일부 지역
16/07/2024

G/SPS/N/
KWT/149

14
전염성 조혈기 괴사 바이러스(IHNV) 발생으로 인한 
벨기에 리에주산 연어 오일 등 수입금지 

수산물
벨기에

일부 지역
16/07/2024

G/SPS/N/
KWT/150

15

태국

HPAI 발생으로 인한 한국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류 
지육의 잠정 수입/운송금지('24.6.25.~9.22, 90일간)

가금육 및
가금류 지육

대한민국 25/06/2024
G/SPS/N/
THA/743

16
HPAI 발생으로 인한 호주산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류 
지육의 잠정 수입/운송금지('24.6.25.~9.22, 90일간)

가금육 및
가금류 지육

호주 25/06/2024
G/SPS/N/
THA/744

일반 통보문(23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7 러시아 
수의학 관리(감독) 상품(제품)의 시설 및 샘플링에 대한 
합동 검사를 위한 통합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동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RUS/284

18 미국
FSIS 수출입데이터 개정 
- 수입거부 및 수입거부사유 데이터세트(datasets)

축산물 모든 교역국 27/09/2024
G/SPS/N/
USA/3462

19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소 배합사료

사료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3/Add.1
KEN/199/Add.1
RWA/36/Add.1
TZA/257/Add.1
UGA/240/Add.1

20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배합 어사료(틸라피아 및 메기용)

어사료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4/Add.1
KEN/200/Add.1
RWA/37/Add.1
TZA/258/Add.1
UGA/241/Add.1

21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유산양(dairy goat) 배합사료

사료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5/Add.1
KEN/201/Add.1
RWA/38/Add.1
TZA/259/Add.1
UGA/242/Add.1

22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가금류 배합사료

사료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6/Add.1
KEN/202/Add.1
RWA/39/Add.1
TZA/260/Add.1
UGA/243/Add.1

23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양돈 배합사료

사료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7/Add.1
KEN/203/Add.1
RWA/40/Add.1
TZA/261/Add.1
UGA/244/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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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24. 7월 WTO SPS 통보 통계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24

우루과이

남미공동시장(Mersocur) 회원국간 앵무새의 수입위
생요건 제정

살아있는 조류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URY/82

25
남미공동시장(Mersocur) 회원국간 반려동물용 조류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살아있는 조류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URY/84

26 우크라이나
사료 내 제한되거나 금지된 성분의 목록 승인
-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오크라톡신 A, T-2, 

HT-2 등
사료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UKR/225

27

유럽연합

육상동물 및 생식물질의 수입 증명서/신고서 서식 관련 
규정 수정
-  신규 공중보건 증명서 추가, 잘못 추가된 증명서 삭제 등

동물 및 
동물유래제품

모든 교역국 30/07/2024
G/SPS/N/
EU/717/

Corr.1

28
사료첨가제 3종 제정 
-  어류의 사료첨가제 아세트산, 초산칼슘(calcium 

acetate) 및 이초산나트륨(sodium diacetate)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16/07/2024

G/SPS/N/
EU/785

29

칠레

축산물(소, 양, 돼지 등) 식용부산물의 수입위생요건
(안) 제정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L/776/

Rev.1

30
특정 동물(가금, 돼지)의 가축전염병 구획화 청정 인정
절차 승인

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L/794

31 카자흐스탄 사료첨가제의 유통 규제를 위한 규칙 제정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KAZ/175

32 캐나다

광견병바이러스변이체 고위험국가의 상업용 개 수입
금지 
-  해당국가 추가(이스라엘(가자지구, 서안지구), 동티

모르)

개
이스라엘
동티모르

01/08/2024
G/SPS/N/

CAN/1445/
Add.2

33

키르기스스탄

사료 첨가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규칙 승인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KGZ/32

34
동물검역 대상 물품의 공동검사 및 샘플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동물검역 대상
물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KGZ/33

35 수의학 진단 도구 유통을 규제하는 규칙 개정 수의학 진단 도구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KGZ/34

36

태국

소해면상뇌증 위험 식품의 수입요건 개정안 공고 
*  한국은 WOAH 기준에 따라 위험무시국(카테고리1)

으로 분류되어있음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THA/232/

Rev.2

37
소해면상뇌증(BSE) 위험이 있는 식품의 수입요건 
내 문서 링크 정정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THA/232/

Rev.2/Corr.1

38

페루

캐나다산 식용 육류 및 부산물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축산물

(쇠고기)
캐나다 26/07/2024

G/SPS/N/
PER/1053

39
스페인산 고양이과 야생동물 서벌(Leptailurus serval)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야생동물
(고양이과)

스페인 30/07/2024
G/SPS/N/
PER/1054

식물검역(40건)

일반 통보문(40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

뉴질랜드

건조 및 보존처리된 식물 재료의 수입검역기준 개정 매트 모든 교역국 24/07/2024
G/SPS/N/
NZL/771

2 묘목 수입검역기준 개정 묘목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NZL/772

3 대만 캐나다산 신선 사과의 검역요건 발효
사과
(신선)

캐나다 28/06/2024
G/SPS/N/

TPKM/623/
Add.1

4

브라질

모든 원산지산 페튜니아(Petunia spp.) 번식재료의 
수입검역기준

페튜니아
번식재료

모든 교역국 21/06/2024
G/SPS/N/
BRA/2032/

Add.4

5
갯길경속(Limonium spp.) 번식재료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갯길경속번식재료 모든 교역국 05/03/2024
G/SPS/N/
BRA/2223/

Ad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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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라질

페루에서 유래한 수국(hydrangea) 꺾꽂이의 수입검역
요건 제정

수국 페루 09/07/2024
G/SPS/N/
BRA/2312

7
모로코산 신선 탄제린(Citrus reticulata), 클레멘타인
(Citrus clementina), 시트론(Citrus medica) 과실 수입
검역요건 제정

탄제린 클레멘타인
시트론

모로코 18/07/2024
G/SPS/N/
BRA/2313

8
감귤그린병(HLB)의 예방 및 통제 국가사업(PNCHLB)을 
실시하는 법령안 공개협의

감귤류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BRA/2314

9
모든 원산지산 벌레잡이풀(Nepenthes spp.) 번식재료 
수입을 위한 식물검역 요건 설정

벌레잡이풀
번식재료

모든 교역국 18/07/2024
G/SPS/N/
BRA/2315

10

알바니아

식물 병해충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규정 승인 
- 검역병해충 및 비검역병해충의 유입확산 예방 관련

식물성산물 모든 교역국 15/04/2022
G/SPS/N/
ALB/207

11

식물보호법 개정 
- EU의 신규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  전문사업자(professional operators) 등록, 식물

여권 시행 등

식물성산물 모든 교역국 15/04/2022
G/SPS/N/
ALB/208

12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산 식용 옥수수(Zea mays) 커널의 수입검역
조건 의견수렴 

옥수수 커널 아르헨티나 21/05/2024
G/SPS/N/
ECU/346

13
코스타리카산 파종용 스토크(Matthiola incana) 종자의 
수입검역조건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스토크
(종자)

코스타리카 추후 결정
G/SPS/N/
ECU/347

14
코스타리카산 파종용 스토크(Matthiola incana) 종자의 
수입검역조건 제정안 의견수렴 공고

스토크
(종자)

코스타리카 16/05/2024
G/SPS/N/
ECU/348

15
이스라엘산 파종용 조개꽃(Moluccella leavis) 종자의 
수입검역요건(필수) 제정

조개꽃
(종자)

이스라엘 27/03/2024
G/SPS/N/
ECU/349

16
우루과이산 재식용 대마(Cannabis sativa) 삽수의 수
입검역요건(필수) 제정

대마 삽수 우루과이 16/03/2024
G/SPS/N/
ECU/350

17
과테말라산 관상용 가죽고사리(Rumohra adiantiformis) 
절엽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관상용 식물 과테말라 05/07/2024
G/SPS/N/
ECU/351

18
과테말라산 관상용 코프로스마(Coprosma repens) 
절엽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관상용 식물 과테말라 05/07/2024
G/SPS/N/
ECU/352

19 우루과이
남미공동시장(Mersocur) 회원국간 조직배양 바나나
(Musa spp.) 식물체 및 신선 바나나 및 의 수입검역
요건 제정

바나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22/07/2024
G/SPS/N/
URY/83

20 우크라이나
목재포장재 관련 식물검역 조치 승인안 채택 및 발효
-  목재 포장재의 수출,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이동, 

수입, 표시, 생산에 관한 식물검역 규칙 추가

목재
포장재

모든 교역국 16/01/2025
G/SPS/N/
UKR/220/

Add.1

21 유럽연합
식물, 식물성산물, 기타 품목의 EU 영토 내 이동 및 
수입에 관한 규칙과 병해충 목록 개정안 채택
- 신규 검역병해충 추가 등

식물 
식물성산물

모든 교역국 15/08/2024
G/SPS/N/
EU/759/

Add.1

22 인도

호주산 시트러스속(Citrus spp.), 블루베리 및 크랜베리
(산앵도나무속)(Vaccinium sp.) 및 핵과류 과실(자두, 
복숭아, 체리, 살구, 아몬드, 승도복숭아)(벚나무속)
(Prunus spp.) 수입검역 규제 조항 완화

시트러스속
벚나무속 등

호주 추후 결정
G/SPS/N/
IND/308

23

칠레

캐나다산 유채(Brassica napus L., Brassica rapa L., 

Brassica juncea(L.))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유채 캐나다 15/07/2024

G/SPS/N/
CHL/790/

Add.1

24 다수 관상용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식물 모든 교역국 17/09/2024
G/SPS/N/
CHL/791/

Add.1

25
조직배양(in vitro) 식물성 물질의 수입검역요건 부기
사항 제정

조직배양체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L/796

26

코스타리카

모든 국가산 파초과(Musa sp.) 재식용 식물의 수입검
역요건 제정

파초과 식물 모든 교역국 23/07/2024
G/SPS/N/
CRI/266/

Add.1

27
브라질산 신선 아보카도(Persea americana)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아보카도
(신선)

브라질 추후 결정
G/SPS/N/
CRI/267/

Add.1

28
칠레산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식물체의 수입
검역요건 제정

아보카도 칠레 07/11/2024
G/SPS/N/
CRI/268/

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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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코스타리카

중국산 식용 신선 배(Pyrus communis) 과실의 수입
검역요건 제정

배
(신선)

중국 17/11/2024
G/SPS/N/
CRI/269/

Add.1

30
중국산 식용 신선 감(Diospyros kaki) 과실의 수입검역
요건 제정

감
(신선)

중국 17/11/2024
G/SPS/N/
CRI/270/

Add.1

31
중국산 식용 신선 리치(Litchi chinensis) 과실의 수입
검역요건 제정

리치
(신선)

중국 17/11/2024
G/SPS/N/
CRI/271/

Add.1

32
중국산 식용 신선 석류(Punica granatum) 과실의 수입
검역요건 제정

석류
(신선)

중국 17/11/2024
G/SPS/N/
CRI/272/

Add.1

33
에콰도르산 재식용 포도(Vitis vinifera) 가지 및 식물
체의 수입검역요건(안) 제정

포도 에콰도르 추후 결정
G/SPS/N/
CRI/277

34
중국산 아글라오네마(Aglaonema spp.) 식물체의 
수입검역요건(안) 제정

아글라
오네마

중국 추후 결정
G/SPS/N/
CRI/278

35 태국
두리안 포장 및 저장시설 내 수취 및 검사에 관한 실행
규범 최종안 공고

두리안 모든 교역국 10/07/2025
G/SPS/N/
THA/615/

Add.1

36 튀르키예
식물검역규정(안) 의견수렴기간 30일 연장
의견수렴 마감일 :(기존) ‘24.8.2일 →(연장) ‘24.9.3일

식물 모든 교역국 29/12/2024
G/SPS/N/
TUR/23/

Rev.1/Add.1

37

페루

프랑스산 조직배양(in vitro) 바나나(Musa spp.)의 수입
검역요건(안) 제정

바나나 프랑스 추후 결정
G/SPS/N/
PER/1051

38
이탈리아산 감귤(Citrus spp.) 가지, 식물체의 수입
검역요건(안) 제정

감귤 이탈리아 추후 결정
G/SPS/N/
PER/1052

39
벨기에산 신선 배 수입검역요건 제정을 위한 결의안 
채택

배
(신선)

벨기에 27/07/2024
G/SPS/N/
PER/915/

Add.1

40 호주
썩덩나무노린재(BMSB) 처리 제도를 대체하는 신규 
처리 보증 제도(AusTreat) 도입

해상 운송 탁송물 모든 교역국 01/07/2024
G/SPS/N/
AUS/590

식품안전(74건)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22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품목 해당국가
효력발생일
(일/월/년)

문서번호

1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스피로메시펜(Spiromesifen)
* 국내보다 강화(오렌지) 
* 국내 수출품목 :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26/06/2024
G/SPS/N/
USA/3460

2

농약 8종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 보스칼리드(Boscalid) 등
* 국내보다 완화(옥수수) 등 
* 국내 수출품목 : 없음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USA/3461

3

브라질

다수 농약 활성성분의 최대잔류허용 기준 제정 농산물 모든 교역국 31/08/2024
G/SPS/N/
BRA/2294/

Add.1

4
농약 활성성분 목록 제정 
-  활성성분 BACULOVIRUS CYDIA POMONELLA 

GRANULOVIRUS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BRA/2316

5 영국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메티다티온(methidathion)
* 국내보다 강화(가금류/돼지/소/양/염소 지방, 알) 
* 국내 수출품목 : 해당 없음

축산물 모든 교역국 05/05/2025
G/SPS/N/
GBR/65

6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펜뷰코나졸(fenbuconazole) 및 펜코나졸(penconazole)
* 국내보다 강화(복숭아, 쌀 우유) 
*  국내 수출품목 :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식품 모든 교역국 16/03/2025
G/SPS/N/
EU/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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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연합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 국내보다 강화(배, 살구, 복숭아, 포도) 
* 국내 수출품목: 배(신선), 살구(신선)

농축산물 모든 교역국 22/02/2025
G/SPS/N/
EU/787

8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 디티오카바메이트(dithiocarbamates)
* 국내보다 강화(사과, 배, 복숭아) 
*  국내 수출품목 : 사과(건조), 배(신선), 복숭아(기타/조제

저장처리)

농산물 모든 교역국 24/08/2025
G/SPS/N/
EU/788

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채택 
- 농약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 국내보다 완화: 가지

농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15/

Add.1

10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채택 
- 농약 페나미포스(Fenamiphos)
* 국내 수출품목 없음(국내기준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16/

Add.1

11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채택 
- 플룩사피록사드(Fluxapyroxad)
* 국내 수출품목 : 면실(사료용)(기타)(국내기준과 동일)

농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17/

Add.1

12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채택 
- 프로티오코나졸(Prothioconazole)
*  국내 수출품목 : 밀가루(국내보다 완화), 보리(기타)

(국내기준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19/

Add.1

13
동물용의약품 규정안 채택 
- 비스무트차질산염(Bismuth subnitrate), 안전한 물
질로 규정

축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20/

Add.1

14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클로스테볼(Clostebol), 
* 국내 수출품목 없음(국내기준 없음)

축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21/

Add.1

15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시페노트린(cyphenothrin)
* 국내 수출품목 없음(국내 미등록 제품)

축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22/

Add.1

16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오르메토프림(Ormetoprim), 
*  국내기준 없음(소, 닭, 돼지 근육/내장/관련 가식부산물 등)
* 국내 수출품목 : 쇠고기 

축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23/

Add.1

17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트리브롬살란(Tribromsalan)

축산물 모든 교역국 20/12/2023
G/SPS/N/
JPN/1224/

Add.1

18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 아바멕틴(Abamectin), 
* 국내 수출품목 : 감귤(국내보다 강화) 등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AN/1560

19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 디메테나미드(Dimethenamid)
* 국내기준 없음(샬롯) 
* 국내 수출품목: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AN/1562

20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안) 
- 메트설퓨론메틸(Metsulfuron-methyl)
* 국내기준 없음(라이밀) 
* 한국 수출품목: 없음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AN/1563

21 파라과이 식물성산물 및 부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PRY/37

22 호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농축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AUS/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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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한민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공고 
- 자판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설정 등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KOR/804

24 모로코 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에 관한 법령 초안 사료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MAR/97/

Add.1

25 미국
식품첨가물 1종 승인 철회 
-  식품 내 브롬화 식물성 기름(Brominated Vegetable 

Oil; BVO)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02/08/2024

G/SPS/N/
USA/3430/

Add.1

26 베트남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 검사에 관한 법령의 폐지 식품 모든 교역국 02/07/2024
G/SPS/N/
VNM/122/

Add.1

27

부룬디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천연 바닐라 추출물

바닐라 추출물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38/Add.1
KEN/194/Add.1
RWA/31/Add.1
TZA/252/Add.1
UGA/235/Add.1

28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천연 오렌지 추출물

오렌지 추출물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39/Add.1
KEN/195/Add.1
RWA/32/Add.1
TZA/253/Add.1
UGA/236/Add.1

2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천연 커피 추출물

커피 추출물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0/Add.1
KEN/196/Add.1
RWA/33/Add.1
TZA/254/Add.1
UGA/237/Add.1

3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천연 계피 추출물

계피 추출물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1/Add.1
KEN/197/Add.1
RWA/34/Add.1
TZA/255/Add.1
UGA/238/Add.1

3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정 및 채택 
- 식용 아세설팜칼륨(acesulfame potassium) 등급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14/06/2024

BDI/42/Add.1
KEN/198/Add.1
RWA/35/Add.1
TZA/256/Add.1
UGA/239/Add.1

32 브라질
식품(가공 곡물, 제과제빵용, 소스 등) 내 탄산칼슘의 최대
사용기준 제정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BRA/2212/

Add.1

33
브루나이 
다루살람

식품 명령, 2024 개정 공고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BRN/4

34 싱가포르
식품 및 동물사료 중 유전자편집 작물(Genome Edited 
Crops)의 사용 허가 규정의 효력발생일 공고

유전자 편집 작물 모든 교역국 01/08/2024
G/SPS/N/
SGP/84/

Add.1

35 아랍
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 유아 및 어린이 식품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ARE/282
G/SPS/N/BHR/239
G/SPS/N/KWT/146
G/SPS/N/OMN/134
G/SPS/N/QAT/138
G/SPS/N/SAU/535
G/SPS/N/YEM/79

36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 밀가루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ARE/283
G/SPS/N/BHR/240
G/SPS/N/KWT/147
G/SPS/N/OMN/135
G/SPS/N/QAT/139
G/SPS/N/SAU/536
G/SPS/N/YE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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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영국

식품첨가물 및 신소재식품 관련 규정 개정
-  향미료 물질(22개) 삭제, 식품첨가물 내 에틸렌옥사이드의 

신규 허용기준(0.1mg/kg) 설정,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용도 확대, 식품첨가물(2개) 신규 생산법 

- 신소재식품(4개) 허가

식품첨가물
신소재식품

모든 교역국 28/06/2024
G/SPS/N/
GBR/66

38 요르단 가금류 신규 거래 조건의 발효 연기 동물 모든 교역국 -
G/SPS/N/
JOR/44/

Add.1

39 우크라이나
영양제의 특별요건(안) 의견수렴 
- 영양제의 최초 유통으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 영양제의 생산에는 허가된 성분만 사용 가능

영양제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UKR/224

40

유럽연합

사용한 식용유 수입 요건 규정 개정 식용유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EU/781

41
사료첨가제 허가 갱신 
- Lentilactobacillus buchneri 조제품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22/07/2024
G/SPS/N/
EU/782

42 사료첨가제 허가 갱신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17/07/2025
G/SPS/N/
EU/783

43 사료첨가제 허가 갱신 사료첨가제 모든 교역국 16/07/2025
G/SPS/N/
EU/784

44

젤라틴, 고정제 식품, 복합식품의 EU 내 수입증명서 표본 
갱신
-  젤라틴 공식증명서의 대상에서 반추동물 뼈 유래 젤라틴 

캡슐 제외 등

젤라틴
고정제식품 
복합식품

모든 교역국 29/07/2024
G/SPS/N/
EU/786

45

이집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개정 
- 밀(Triticum aestivum)의 수분함량(14% 이하)

밀 모든 교역국 23/05/2024
G/SPS/N/
EGY/39/

Add.8

46
이집트 표준 ES 2613-2/2008호에 규정된 냉동 생선 및 
냉동 간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장관령 제361/2024호

냉동 생선 및 간 모든 교역국 01/07/2024
G/SPS/N/
EGY/92/

Add.7

4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산물 및 어류 및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제정 

검역 대상 제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IDN/149

48

중국

사전포장식품 표시 요건 개정 사전포장식품 모든 교역국 -
G/SPS/N/

CHN/1295/
Add.1

49 건조 과일 및 채소의 용어, 정의 및 기술요건 규정 건조 과일 및 채소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2

50 우유 단백질의 용어, 정의 및 기술요건 규정 우유 단백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3

51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 제정 
- 케이크 및 빵의 정의 및 기술요건 명시

제빵류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4

52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 제정 
- 식품첨가물 말산(L-malic acid)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5

53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 제정 
-  식품첨가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Dibutyl hydroxyt 

oluene)(BHT)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6

54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 제정 
- 식품첨가물 파프리카 올레오레진(oleoresin)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7

55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식품첨가물 탄산암모늄(Ammonium carbonate)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8

5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식품첨가물 갈색 도토리 껍질(Acorn shell brown)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09

57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정제유 및 정제유로 생산한 식품의 실행규범

식품첨가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10

58

국가식품안전표준 제정(안) 
환원당 및 아스파라긴(asparagine) 고함량 원료(감자, 곡물, 
커피 등) 열처리 가공식품의 아크릴아마이드 예방 및 저감 
조치

가공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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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59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 제정(안) 
- 식품 내 납 오염 예방 및 저감 조치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12

60
건조육 제품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안) 의견수렴 
- 용어, 정의, 기술 요건 등

건조육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13

61
의약품의 검역에 대한 관리 감독 조치(안) 의견수렴 
- 중국 수출입 가능 의약품의 범위 규정 등

의약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N/1314

62

칠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정 
- 팜유 시럽

팜유 시럽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L/795

63 가공 식용 수산물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수산물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HL/797

64 캄보디아
식품안전에 관한 법령(2022.6.8.일자) 개정 
-  식품안전 관리 감독기관 설정, 관련법 위반시 처벌 규정 

제정 등
식품 모든 교역국 08/06/2022

G/SPS/N/
KHM/2

65

캐나다

사료규정(1983) 폐지 및 사료규정(2024) 제정 
- 가축의 범위 개정, 이력관리 강화 등 

사료 모든 교역국 17/06/2024
G/SPS/N/

CAN/1396/
Add.2

66
보조성분 승인목록 개정
-  식품 보조성분으로서 녹차추출물(EGCG/카테킨)의 

불어판 수정

녹차추출물
(EGCG/
카테킨)

모든 교역국 11/01/2024
G/SPS/N/

CAN/1447/
Add.1

67
식품보존제 승인목록 개정 
- 양송이버섯(Agaricus bisporus)에서 추출한 키토산

식품보존제 모든 교역국 30/05/2024
G/SPS/N/

CAN/1539/
Add.1

68
식품 감미료 승인목록 개정(안)
- 액상 단백질 제품의 수크랄로스(Sucralose)

감미료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CAN/1561

69

식품보존제 승인목록 개정 
-  비표준 가공 치즈 제품, 비표준 크림치즈, 비표준 크림

치즈 제품, 랜치맛 샐러드용 드레싱 및 딥(dips) 내 나타
마이신(Natamycin)

식품보존제 모든 교역국 30/05/2024
G/SPS/N/
CAN/1564

70
식품보존제 승인목록 개정 
- 달걀 흰자 랩(egg-white wraps) 내 니신(Nisin)

식품보존제 모든 교역국 30/05/2024
G/SPS/N/
CAN/1565

71 케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 
- 미생물 규격 설정

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KEN/292

72 태국
사전포장식품의 표시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의 채택 및 
효력 발생

사전포장식품 모든 교역국 19/07/2024
G/SPS/N/
THA/583/

Add.1

73
74

호주
뉴질랜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신육종기술(NBTs)에서 유래한 식품을 
규제하는 규정의 개정안 공고

유전자
변형식품

모든 교역국 추후 결정

G/SPS/N/
AUS/592
G/SPS/N/
NZL/773

* 통보문 원문 및 번역본 관련 상세내용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