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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일본, 호주, 칠레,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2015년 10월 타결

되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TPP 가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

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타결된 양허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자협상 과정에서 기존 FTA 양허수준보

다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마련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TPP 협상과정과 협정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 시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TPP 가입과 참여 시기 등 TPP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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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개요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19차에 이르는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각료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TPP의 주요 협정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

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품양허분야

  협정문 공개결과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TPP 회원국은 협

정 발효와 동시에 상당수의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특히 싱가

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폐 비중이 매우 높았다. 

  10년 이상 장기 철폐를 하는 세번이 많은 국가는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며, 특히 일본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의 비중이 높았다. 

  TPP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

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과 국가들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

감축을 하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를 제공하고 관세를 철

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베트남은 현행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

전히 예외 받은 경우이다. 



iv

  또한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여 자국

의 민감도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특히 TPP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

구했던 미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하였으며, 자

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를 제공하고 관

세철폐를 면제받기도 하였다. 

  일본과 칠레는 국가별로 양허수준을 달리하여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멕시코는 국가별로 관세감축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도 동일 세번 내에서 용도나 규격 등을 달리하여 양허를 하는 방법을 활

용하여 민감도를 확보하였다. 

  한편,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또한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가격밴드제

도를 적용하고 있는 세번에 대해서 관세는 철폐하였지만 가격밴드제도는 그대

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상품양허분야 외 농산물 련 주요 내용

  그 밖에 농산물 관련 TPP 협정 주요 내용 중 우리나라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이다. 

  TPP 협정의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

역 왜곡 조치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TPP

는 수출 보조금과 수출보조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제

2장 25조에서는 회원국이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WTO 차원에서 무역 왜곡 

제한요소 제거, 특혜 금융제도 철폐,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

된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PP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TRQ 운영과 관련

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TRQ 운영 회원국은 할당규모, 자격요건 등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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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0일 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TRQ 관리와 자격요건에 대

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Q

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TRQ 회수 및 재할당과 관련하여 선착

순 방식이 아닌 경우, 회원국은 TRQ 물량의 최대 수입기회 제공 차원에서 미

소진 할당량을 회수 및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의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

치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

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사

  TPP 협상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체

결한 한·미 FTA보다 양허수준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특히 농업분야가 민감한 

우리나라는 TPP 농업분야의 협상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을 비롯하

여 TPP 회원국 상당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에도 일정 수

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TPP가 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협상에 후발 참여한다

면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

국 중 많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을 한 상태이지만, 기체결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게 공개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

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

로 TPP 회원국 간의 협상 결과를 참조하여 협상 시에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

보할 전략을 충분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과 같

이 TPP의 협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가 있으므로, 이 국가들과 동조하여 

TPP 협상을 기존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단독 협상이 아닌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의 제2라운드(2nd Round) 협상으로 확장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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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TPP 협상은 상품분야 이외의 규범분야에서 기존의 WTO 협상

보다 강화된 협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참여 시 우리나라 제도 전

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

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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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ults of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nd Policy 
Implications  

  The 12-country’s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were finally 
concluded on 5 October 2015 through 19 times of official meetings as well as 
several ministerial meetings and informal meetings. The text of TPP 
agreement consists of 30 chapters including elimination of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In addition, it includes provisions on  Rules of Origin, Trade Remedie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Investment,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s, Financial Services, Telecommunications, 
Electronic Commerce, Government Procurement, Competition Policy, State-Owned 
Enterprises, Intellectual Property, Labour, Environment, Cooperating and Capacity 
Building, Competition and Business Facilitation, Developmen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Regulatory Coherence,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Dispute Settlement, Exceptions etc.   
  Since TPP negotiations were focused on opening markets of all goods, TPP 
was a pressing issue for Korea to which the agricultural industry responds very 
sensitively. Most of the TPP participants including the US have put efforts to 
consider internal sensitiveness using various ways. Thus, when we enter TPP,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secure a certain level of sensitiveness.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not easy to present its bargaining power if Korea participates 
alone. Moreover, Korea has already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FTA) 
with most of the TPP participants and the level of tariffs varies depending on 
the FTAs. This may cause higher level of tariff reduc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establish a strategy which can secure Korea’s sensitiveness enough 
by referring to negotiation results among the TPP members. 
  Given that there are countries which hav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PP 
negotiations such as Taiwan, the Philippines, Colombia, Thailand etc., the 
second round would be better for Korea to negotiate with new members. 
Besides, since TPP has set stronger and stricter standards on Rules than 
existing WTO level, it is expected for Korea to change its over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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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Korea needs to analyse impact of TPP and prepare more throughly.

Researchers: Sang Hyeon Lee, Dae Hee Chung, Soojung Ahn 
Research Period: 2015. 6. ～ 2015. 12.
E-mail address: shlee@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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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공식 참여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14년 

말부터 12개의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음.

- TPP는 상품양허,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동식물검역(SPS)1, 무역상 

기술 장벽(TBTs)2,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정부의 경쟁정책, 

1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란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의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한다. SPS 조치는 국민의 생

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

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

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을 통해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다(외교통상용어사전).

2 무역상 기술장벽(Technical Barrie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들이 서로 상이한 표준

(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절

차(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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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동 등 비관세 분야까지 포함한 21개 분야가 협상 대상임.

○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관심을 표명을 한 상태이지만, 기존 TPP 12개 참여

국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환영하면서도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추가 참여

국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임. 

○ TPP 협상은 미국과 일본의 참여 이후 급속도로 진전되었으며, 자동차, 낙농

품, 의약품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최종

적으로 2015년 9~10월에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타결됨.

○ TPP 협상 타결 이후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타결된 양허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양자협상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음.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TPP 회원국과 양자협정을 통하여 관세 감축을 이행하

고 있어, 가입의 형태(13번째 회원국으로서 참여 또는 2차 라운드 참여), 가

입 시기 등에 따라 TPP 가입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TPP 협상 과정을 파악하고 TPP 협정문 내에서 각 

회원국의 양허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한다(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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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

아, 베트남,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2015년 10월 5일 자로 타결

한 TPP 협정문의 농업부문 양허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이미 TPP 회원국 12개국 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지만, 

기존의 FTA에서 Mega FTA 체제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가야 할 것으

로 예상됨. 

- 협정문 내 각 회원국의 농업부문 양허내용과 규범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우리나라의 TPP 가입과 참여 시기 등의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함.

○ 특히 각 TPP 회원국이 협상에서 국별 민감품목을 어떠한 방식과 수준으로 

양허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쌀, 쇠고기, 주요 과일과 같은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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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 2장에서는 TPP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그동안의 TPP 협상 과정을 서술하였

음. 또한 TPP 협정문 구성을 소개하였음. 3장에서는 TPP 회원국별 상품양

허결과를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를 분

석하였음. 마지막으로 5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 연구는 TPP 회원국의 협상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기 때

문에 TPP 협정문 분석과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음. 

- 회원국별 관련 보고서(미 의회 보고서) 및 TPP 관련 부처관계자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와 TPP 협정문을 주로 이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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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상 과정 

1. TPP 배경 및 의의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acific Four: P4)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의 협정은 2005년 6월 한국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타결되었음.

- 2006년 5월 28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간의 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브

루나이는 7월 12일자, 칠레는 11월 8일 자로 발효되었음.  

- P4는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으며, 발효 1년 차에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함.

- P4 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품 분야,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

역(SPS), 기술장벽(TBT),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임.

○ 2008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이 TPP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어서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가 참여하였음. 

- P4 체제의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조명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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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의 참여의사 표명과 미국이 주도하

는 협상의 전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함.

- 2008년 9월 미국과 11월 호주, 페루, 베트남이 TPP에 공식 가입하였고,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TPP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음.

○ 2011년 11월 일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에 

관심을 표명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필리핀 등도 참여의사를 밝혔음.  

- 2012년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식 가입하였고, 2013년 일본이 참여를 선언

하면서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부상함.

- 2013년 12월 우리나라는 WTO 각료회의에서 TPP 참여의사를 표명하였

고, TPP 12개 회원국과 양자협의를 진행하였음. 현재는 양자협의는 중단

되어 있으며, 기존 12개국 간의 TPP가 체결된 이후에 재협의하기로 함. 

○ 2015년 10월에 타결된 TPP 협정의 주요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

(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

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음.   

○ TPP는 세계 최대의 Mega FTA로 부상하며 전 세계 GDP의 약 40%,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됨. 

-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이 추가 가입 의사를 표명함.

- TPP는 미국 주도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자

유무역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견

제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

가 내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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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체결하고 발효한 

상태로, TPP 12개국 중 9개국과 자유무역을 시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와의 FTA는 타결되고 발효를 기다리고 있으며, 멕시코와 일본은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 중임.

- TPP 참여국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으로 TPP 가입 시, 관

세철폐 효과는 미미하지만, 세계 교역량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자유무

역협정으로 역내 가치사슬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TPP는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노동과 환경, 경쟁법, 

국유기업(State Owned Enterprise: SOE)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WTO DDA 협상의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제 무역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WTO DDA 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오랜 교착상

태에 빠진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대안의 하나로 

TPP가 추진되었고, 따라서 TPP 협정문이 새로운 글로벌 통상규범으로 

자리 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 급부상한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WTO DDA 협상과정에서의 

협상력 확장에 대응하여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

도도 포함되어 있음. 

2. TPP 협상 과정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P4 체제로 출범했던 P4 TPP가 아시

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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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의 TPP 가입 이후 처음으로 2010년 3월 호주 멜버

른에서 8개국의 1차 공식협상을 개시하였음. 

- 미국, 호주,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200명 이

상의 협상 대표단이 모여 높은 수준과 포괄적인 범위의 개방에 대한 협

의를 도출하고, 전반적인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협상단은 4일 동안 원산지규정, 농업, 기술장벽, 지적재산권, 법과 제도적 

이슈, 통신서비스, 환경, 노동, 투자, 의류, 전자상거래, 경쟁법, 무역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음.  

○ 미국에서 개최된 제2차 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협상, TPP와 기존 FTA 협상 파

트너 간의 관계 설정, 소기업 우선권, 규제통합 등의 이슈, 협정문의 각 장의 

주제 상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3차 협상에서는 통합

문서 및 제안서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말레이시아가 공식 참여함.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4차부터 미국에서 개최된 제14차 협상까

지 상품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통관, 노동, 지적재산권, 규제통합 등에 대

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중소기업 보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 제15차 협상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추가

적인 TPP 참여국으로 가입을 선언하였고, 11개의 협상국이 공산품과 농업

에 대한 관세와 의류 및 원산지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시장접근 방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함.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된 제18차 협상에서는 일본이 가입 선언 

이후 처음으로 참여하였으며, 지금의 12개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음. 이후

부터 미국과 일본의 협상내용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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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부터는 각료회의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작업

에 들어감. 당초에는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목적으로 2013년 내에 타결

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난항을 겪으며 협상 타결이 지연되었음.

○ TPP의 주도국인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3의 

의회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난항을 겪었으나, 2015년 6월 24일 상원·하원에

서 모두 통과되어 TPP 협상이 가속화됨.

  

○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된 미국 애틀란타 각료회의에서 자

동차 부품, 의약품 특허, 낙농품 개방 등에 대한 오랜 협상 끝에 TPP가 타결

되었음.  

- 당초 이틀간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각료회의에서 주요 참여국의 핵심 

산업 분야인 농업, 낙농품, 자동차산업과 의약품 특허기간 등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지연되었음. 

- 낙농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주요 낙농품 생산

국의 대립으로 타결 직전까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짐. 캐나다는 낙

농품 시장개방 문제로 한때 TPP 가입 포기 가능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

만, 뉴질랜드의 개방 요구수준에 일본과 캐나다가 일부 수용하면서 합의

를 도출하였음. 캐나다의 경우, 자국의 낙농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금지

해오다가 자국의 낙농품 생산의 약 3.25%를 수입하기로 하였음. 

3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을 부여한 법이다.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던 것으로 1974년 무

역법에 의해 탄생한 이후 20년간 연장 또는 부활되어 오다가 1994년 UR 협정 비준 

이후 한동안 소멸되었다. 그러나 부시정부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한 경기부양 

등을 강조하며 이 법의 재도입을 강력히 추진, 2002년 8월에 부활되었다.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시사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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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보호 수준이 높았던 일본의 경우, 자동차 부품시장을 개방함으로써 

5대 민감 품목을 개방하기로 하였음. 5대 민감 품목에는 쌀, 쇠고기, 돼지

고기, 치즈, 밀/보리가 있고, TRQ 제공과 관세 감축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표 2-1.  TPP 상과정

상 상시기  개최국 비고

제1차

 2010년 

3월 호주
※ P4회원국 +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TPP 상 개시

제2차 6월 미국

제3차 10월 루나이 ※ 말 이시아 상 참가

제4차 12월 뉴질랜드

제5차

 2011년 

2월 칠

제6차 3월 싱가포르

제7차 6월 베트남

제8차 9월 미국

제9차 10월 페루

제10차 12월 말 이시아

제11차

 2012년 

3월 호주

제12차 5월 미국

제13차 7월 미국

제14차 9월 미국

제15차 12월 뉴질랜드 ※ 캐나다, 멕시코 상 참가(10월)

제16차

 2013년 

3월 싱가포르

제17차 5월 페루

제18차 7월 말 이시아 ※ 일본 TPP 공식 참가

제19차 8월 루나이

각료회의 12월 싱가포르 ※ 우리나라 정부 TPP 심 표명

각료회의

 2014년 

2월 싱가포르

비공식 5월 베트남

각료회의 5월 싱가포르

비공식 7월 캐나다

비공식 9월 베트남

각료회의

비공식
10월 호주

비공식 12월 미국

비공식

 2015년 

1월 미국

비공식 3월 하와이

비공식 5월

각료회의

비공식
7월 하와이

각료회의 

비공식
9～10월 미국 ※ 상 타결

자료: USTR. “TPP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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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문 구성

○ TPP 협정문의 체계는 전문(Preamble),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관련

기구(Related Instruments), 미국-일본 양자 간 협상 결과(Bilateral U.S.-Japan 

Outcome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문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임. 

- 부속서는 비합치조치 Ⅰ,Ⅱ와 금융서비스, 국영기업 등 총 4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 외에 관련 기구와 미·일 양자 간 협상결과에 관한 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있음.

  ※ 2015년 11월 5일 자로 공개된 TPP 협정문은 법률을 검토 중이며, 정식 서

명까지는 협정문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접근 분야는 즉시 철폐부터 30년 철폐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약 

95~100%의 관세 자유화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규범 분야는 WTO

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TPP의 규범 내용이 

글로벌 규범으로 교착될 가능성이 높음.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제2장)에서는 TPP 역내 상품에 부과

되는 관세 철폐 및 인하 방식과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회원국의 

기본적인 의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관세철폐일정 중 대부분의 상품이 

즉시 철폐이고, 일부 상품은 합의된 일정 기간에 걸쳐 철폐될 예정임.

- 장·단기적으로 TPP 회원국 중 10개국이 100%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

며, 호주와 멕시코는 일부 품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각각 99.8%와 

99.6%의 관세를 철폐하는 예외를 인정받음.

    

○ 원산지 규정 및 절차(제3장)에서는 기존 FTA와 차별화된 다자간 FTA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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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반영하여, 원산지 규정 통일과 누적원산지 규정을 다루고 있음.   

- TPP 12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통일로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TPP 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및 공정에 

대한 원산지 누적을 허용하여 역내 가치사슬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제5장)는 주요 통관 관련 규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품 수출입 시 발생하는 관세와 통관절차, 투명성과 신속성 향상을 위한 

의무들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무역구제(제6장)에서는 급격한 수입증가, 불공정한 가격의 수출품 판매, 수

출국의 생산자 보조금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조치에 대한 투명한 이용절차를 규정하

고 있음.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제7장)에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비차별적

인 방식으로 도출된 과학적 근거 기반의 SPS 조치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다루고 있음. SPS 조치는 각 국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TPP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SPS 조치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 제

도를 구축하였음.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8장)에서는 아태지역 표준제정과 관련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한 이해관계자 기반의 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고 있음. 각 회

원국의 기술규정과 표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다루며,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와인 및 증류주,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 유기농제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정보통신 제품 등에 대해 별도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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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제15장)에서는 TPP 회원국 내 재화 및 서비스 생산자의 정부조달 

시장 자유화를 촉진하고 무역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정부조달은 정부기관에서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구매

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TPP에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적용하여 회원국 

간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 국영기업(SOE) 및 지정독점(제17장)에서는 외국 국영기업이 비차별적인 대

우와 보조금 없이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기반으로만 경쟁을 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통해 민간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무를 규정하고 있음.

- 국영기업이 정부 보조금 등으로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해를 입

혔을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정부지원이 허용

되고 있음. 

○ 지적재산권(제18장)에서는 위조, 침해 등을 방지하고 상표, 저작권, 특허, 지

리적 표시, 영업비밀,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정당하게 거래될 수 있도

록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TPP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타협에 난항을 겪은 신약 시판허가에 대한 내

용을 담고 있으며, 원개발자의 자료는 최소 5년, 생물의약품은 5~8년 동

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제24장)에서는 회원국이 중소기업에 정보전달, 서류 및 통관절차 

간소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수출상담 등을 통해 TPP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이슈는 TPP 협상 개시부터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의제로 중

소기업의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복잡한 서류작업, 불투명한 규정 절차와 

부패, 관세 행정의 비효율성, 인터넷 데이터 제한, 물류 서비스의 취약성

과 높은 비용, 선적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편입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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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및 반부패(제26장)에서는 무역, 투자,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뇌물수

수와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분쟁해결(제28장)에서는 

TPP 회원국 내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분쟁해결절차: 당사국 간의 협의 → 패널 설치 → 패널 구성 → 패널 판

정보고서 제출 → 패널 판정

표 2-2.  TPP 정문 구성

장
(Chapter)

내용
장

(Chapter)
내용

문 제18장 지 재산권

제1장 설립 조항  일반 정의 제19장 노동

제2장
상품에 한 내국민 우 

 시장 근
제20장 환경

제3장 원산지 규정  차 제21장 력  비즈니스 원활화

제4장 섬유  의류 제22장 경쟁력  비즈니스 원활화

제5장 세행정  무역원활화 제23장 개발

제6장 무역구제 제24장 소기업

제7장 
생  

식물 생조치(SPS)
제25장 규제통합

제8장
무역에 한 
기술장벽(TBT)

제26장 투명성  반부패

제9장 투자 제27장 행정  제도규정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28장 분쟁해결

제11장 융서비스 제29장 외조항

제12장
비즈니스 목 의 일시  

입국
제30장 최종규정

제13장 기통신
부속서 
Ⅰ& Ⅱ

비합치 조치

제14장 자상거래 부속서 Ⅲ 융서비스

제15장 정부조달 부속서 Ⅳ 국 기업

제16장 경쟁정책 련 기구

제17장 국 기업  지정독
미국-일본 
양자 간 상 
결과

※미국: 일본 자동차 무역 
비 세 조치

※일본: 비 세 조치 병렬 
상



제 3 장

상품양허분야 협상결과4

1. 호주

○ 호주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700개이며, 평균 관세율5은 1.5%임. 

- 01류 산 동물, 02류 육류, 06류 산수목·꽃, 09류 커피·향신료, 10류 곡물,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23류 조제사료, 24류 연초 등은 이미 관세율이 0%임.

- 04류 낙농품,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8류 과실·견과류, 11류 밀가루·

전분,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3류 식물성 추출물,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은 전체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율이 낮음.

- 07류 채소의 평균관세율은 농산물 평균관세율과 같고, 15류 동식물성유

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

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3류 음료·주류·식초 등은 전체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평균관세율이 높음. 

4 여기서는 TPP 참여국의 농산물 상품양허 결과를 국가별로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농산물은 HS 03류를 제외한 01~24류로 정의하였음. 또한 양허결과 

분석은 HS 2단위를 중심으로 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세부적인 세번까지 검토

하였음. 국가별 순서는 각 국가의 영문자 순서임.

5 평균 관세율은 종가세 세번만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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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농산물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이 종가세로 단순한 구조임.

- 종가세는 0%, 4%, 5%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음.

- HS 0406호의 치즈 4개 세번은 종량세로 1kg당 1.22달러의 관세가 있으

며, HS 2009호의 포도주스 2개 세번과 기타 감귤류 주스 2개 세번은 5%

의 관세나 1kg당 0.45달러의 선택세가 있음.

 

○ TPP에서 호주의 농산물 양허결과 또한 매우 단순한 구조임. 호주는 모든 

TPP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양허하였으며, 양허안도 즉시 철폐(EIF)와 4년 

철폐(AU4 B) 단 2개로 단순한 구조임.

- AU4 B는 TPP 발효 이후 3년차까지는 기준세율(Base Rate)을 유지하고 

4년차에 관세를 철폐함. 

○ 호주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평균 관세율이 1.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많은 세번들의 관세율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전체 700개의 농산물 세번을 

모두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음. 

- 전체 농산물 세번 중 699개 세번(전체 농산물 세번의 99.9%)을 즉시 철

폐하였음. 

- 4년 철폐로 양허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 세번 700개 중 단 1개의 세번

(2005.91.00)으로 죽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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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호주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

EIF AU4.B

01류 산 동물 0.0 22 0 22 3.1

02류 육류 0.0 58 0 58 8.3

04류 낙농품 0.2 29 0 29 4.1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3 16 0 16 2.3

06류 산수목·꽃 0.0 16 0 16 2.3

07류 채소 1.5 62 0 62 8.9

08류 과실·견과류 0.9 55 0 55 7.9

09류 커피·향신료 0.0 31 0 31 4.4

10류 곡물 0.0 16 0 16 2.3

11류 가루· 분 0.7 28 0 28 4.0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7 38 0 38 5.4

13류 식물성추출물 0.9 11 0 11 1.6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0 5 0 5 0.7

15류 동식물성유지 2.0 46 0 46 6.6

16류 육·어류조제품 1.7 26 0 26 3.7

17류 당류·설탕과자 1.9 17 0 17 2.4

18류 코코아 2.3 11 0 11 1.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9 20 0 20 2.9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4.2 59 1 60 8.6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4 18 0 18 2.6

22류 음료·주류·식 3.4 79 0 79 11.3

23류 조제사료 0.0 23 0 23 3.3

24류 연 0.0 13 0 13 1.9

합계　
(비 )

1.5
699 1

700
(99.9) (0.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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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루나이

○ 브루나이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1,103개이며, 평균 관세율6은 0.02%임. 

- 21류 기타 조제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류에서는 모두 평균과세율이 0%임.

○ 브루나이의 농산물 관세율 역시 전반적으로 낮으며, 대부분이 종가세로 단

순한 구조임. 일부 종량세가 존재함.

- 종가세는 0%, 5%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음. 5% 관세는 21류의 

인스턴트커피와 차 가공품 관련 5개 세번임.

- 종량세는 09류의 커피 원두 8개 세번과 차 8개 세번에 부과되고 있으며, 

21류의 조제가공품 중 알코올 음료 세번 5개에도 부과되고 있음. 

 
○ TPP에서 브루나이의 농산물 양허결과는 단순한 구조임. 브루나이는 모든 

TPP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양허하였으며, 양허안은 즉시 철폐(A, BD-A)와 

7년 철폐(BD7-D, BD7-E), 11년 철폐(BD11)로 크게 3개로 분류됨.

- 즉시 철폐 중 A는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고, BD-A 역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지만 수입허가와 수입제한은 유지됨.

- 7년 철폐 중 BD7-D는 5년 차까지는 기준관세가 유지되다가 발효 6년 차

에 관세가 1kg당 5센트로 감축이 되고 이후 7년차에 관세철폐가 되는 것

이고, BD7-E는 발효 5년 차까지는 기준관세가 유지되다가 발효 6년 차에

는 기준관세가 1kg당 10센트로 감축이 되고 이후 7년 차에 관세가 철폐됨.

- BD11은 발효 10년 차까지는 기준관세가 유지되다가 11년 차에 관세가 

철폐됨.

○ 브루나이는 주요 농산물 수입국으로 평균 관세율이 0.02%로 매우 낮은 편

이며, 많은 세번들의 관세율이 이미 0%이기 때문에 전체 1,104개의 농산물 

6 평균 관세율은 종가세 세번만 반영하였음.



19

세번을 모두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음. 

-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085개 세번(전체 농산물 세번의 98.3%)은 즉시 

철폐하였음. 이 중 2개 세번(아편)은 수입허가제도와 수입제한제도를 그

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 7년 철폐로 양허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 세번 14개 세번(1.4%)이며, 커피와 

차 관련 세번들임.

- 11년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모두 5개이며, 알코올음료 세번임.

표 3-2.  루나이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A BD-A BD7-D BD7-E BD11

01류 산 동물 0.00 37 0 0 0 0 37 3.4

02류 육류 0.00 69 0 0 0 0 69 6.3

04류 낙농품 0.00 48 0 0 0 0 48 4.3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00 31 0 0 0 0 31 2.8

06류 산수목·꽃 0.00 26 0 0 0 0 26 2.4

07류 채소 0.00 93 0 0 0 0 93 8.4

08류 과실·견과류 0.00 73 0 0 0 0 73 6.6

09류 커피·향신료 0.00 35 0 4 10 0 49 4.4

10류 곡물 0.00 25 0 0 0 0 25 2.3

11류 가루· 분 0.00 41 0 0 0 0 41 3.7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00 61 0 0 0 0 61 5.5

13류 식물성추출물 0.00 17 2 0 0 0 19 1.7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00 9 0 0 0 0 9 0.8

15류 동식물성유지 0.00 150 0 0 0 0 150 13.6

16류 육·어류조제품 0.00 59 0 0 0 0 59 5.3

17류 당류·설탕과자 0.00 28 0 0 0 0 28 2.5

18류 코코아 0.00 23 0 0 0 0 23 2.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0.00 42 0 0 0 0 42 3.8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0.00 70 0 0 0 0 70 6.3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0.68 37 0 0 0 5 42 3.8

22류 음료·주류·식 0.00 56 0 0 0 0 56 5.1

23류 조제사료 0.00 31 0 0 0 0 31 2.8

24류 연 0.00 22 0 0 0 0 22 2.0

합계　
(비 )

0.02
1083 2 4 10 5

1104 　
(98.1) (0.2) (0.4) (0.9) (0.5)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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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 캐나다의 농산물 세번은 1,328개이며, 평균관세율은 4.3%임. 

-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06류 산수목·꽃 10류 곡물, 

15류 동식물성유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20류 채

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4류 연초 등이며, 특히 곡물, 

육·어류조제품의 관세율이 높은 편임.

○ 캐나다는 관세가 0%이 세번이 전체 세번 중 39.3%(522개)를 차지하고 있으

며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밀, 보리, 소시지 관련 7개 세번은 관

세율이 약 50% 이상으로 높음.

○ 캐나다의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89개(74.5%)는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339개 세번(25.5%)에 대해서는 종량세나 복합세를 부과하고 있음.

○ TPP 협상 결과 캐나다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즉시 철폐(EIF), 6년 철폐(B6), 

11년 철폐(B11) 그리고 TRQ7 품목 등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는 발효와 동시에 기준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세번이며, 6년 철

폐와 11년 철폐는 각각 6년, 11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마지막 

연차에 관세가 철폐됨.

- TRQ는 기준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유

장은 기준관세를 11년에 걸쳐 균등철폐하기로 하였음. 

7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

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저율관세

할당물량, 관세율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린다. 즉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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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대부분의 품목은 TPP 회원국에게 동일하게 양허하였지만, 쇠고기 

6개 세번(D)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에 양허수준에 차이가 있음. 

-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국가에게 캐나다는 쇠고기 6개 세번을 6년 

철폐하기로 하였지만, 호주에게는 11년 철폐하기로 하여 민감성을 확보

하였음.

○ 캐나다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3.1%이며, 기준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유

장을 제외한 나머지 TRQ 품목들임.8

- TRQ 품목은 우유, 크림,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요구르트, 버터밀크, 

유장,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기타 낙농품, 계란, 닭고기, 칠면조 등 낙

농품과 축산물이 주를 이룸.

8 캐나다의 TRQ 양허현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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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캐나다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6 B11 TRQ D

01류 산 동물 0.9 26 0 3 3 0 32 2.4

02류 육류 3.3 72 1 4 22 6 105 7.9

04류 낙농품 6.6 44 2 0 41 0 87 6.6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0 16 0 0 0 0 16 1.2

06류 산수목·꽃 4.4 27 0 0 0 0 27 2.0

07류 채소 2.4 144 0 0 0 0 144 10.8

08류 과실·견과류 1.1 90 0 0 0 0 90 6.8

09류 커피·향신료 1.0 46 0 0 0 0 46 3.5

10류 곡물 14.2 21 0 0 0 0 21 1.6

11류 가루· 분 3.5 43 1 16 0 0 60 4.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1.0 46 0 0 0 0 46 3.5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0 0 0 0 0 10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0 5 0 0 0 0 5 0.4

15류 동식물성유지 5.3 62 2 0 0 0 64 4.8

16류 육·어류조제품 16.9 58 2 7 12 0 79 5.9

17류 당류·설탕과자 5.0 15 3 22 0 0 40 3.0

18류 코코아 3.5 15 0 0 2 0 17 1.3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9 112 0 32 6 0 150 11.3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5.6 90 0 0 0 0 90 6.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6.4 34 5 1 5 0 45 3.4

22류 음료·주류·식 1.9 95 1 0 1 0 97 7.3

23류 조제사료 1.1 40 0 0 1 0 41 3.1

24류 연 7.1 1 0 15 0 0 16 1.2

합계　
(비 )

4.3
1112 17 100 93 6

1328 　
(83.7) (1.3) (7.5) (7.0) (0.5)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4. 칠레

○ 칠레의 농산물 세번은 1,067개이며, 평균 관세율은 6.0%임. 대부분의 칠레 

농산물 세번은 6.0%로 단순화되어 있음.

- 그러나 닭고기 절단육과 칠면조 절단육 12개 세번의 관세율은 9.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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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편임.

- 한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와 같이 이미 관세 0%인 세번은 없음.

○ 칠레의 관세구조는 모두 종가세로 매우 단순한 편이며, TPP 참여국에게 공

통적으로 양허결과는 즉시 철폐(EIF)와 8년철폐(B8)로 매우 단순하게 양허

하였음. 그러나 회원국별로 다르게 양허한 세번이 129개로 많은 편임.

- 즉시 철폐 세번은 90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84.6%를 차지하고 있음.

- 8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밀크와 크림, 요구르트(기타), 버터, 데

어리 스프레드, 쌀, 시럽, 당밀 등으로 총 35개 세번임.

○ 칠레가 국가별로 다르게 양허한 품목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는 밀과 설탕 관련 세번들로 이들 세번은 칠레의 주요 민감품목임. 

밀과 설탕 관련 세번은 칠레와 TPP 회원국 간의 기체결 FTA에서의 양허안

을 따르기로 협의하였음. 

- 단, ASEAN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게는 기준관세는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자국 농업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해 밀과 설탕 등에 시행 중인 

가격밴드제도(Price Band System)9는 유지하기로 하였음.

○ 두 번째는 산 닭과 칠면조,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 고래고기, 낙농품(밀크와 

크림, 분유, 유장, 치즈 등), 소시지, 기타 당류, 초콜릿과 코코아를 포함한 

조제식료품, 소스류 그리고 그 외 음료수와 맥주, 사료용 조제품 등은 캐나

다와 미국에 대해서는 다른 회원국과 다르게 양허하였음. 

-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는 닭고기와 칠면조 고기, 분유와 유장 그리고 치

즈 제품들, 소시지와 육가공품, 설탕이나 우유가 포함된 음료수, 맥주, 사

9 가격밴드제도는 수입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수입가격이 지정된 구간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지정된 구간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

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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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조제품 등은 MFN 세율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미국에게는 기타 당류(당류와 단풍당시럽, 캐러멜당, 인조꿀 등) 등에 대해

서는 미국과 칠레 간의 기체결 FTA 양허수준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하였음. 

표 3-4.  칠 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6 B11

01류 산 동물 6.0 22 0 5 27 2.5

02류 육류 6.5 53 0 24 77 7.2

04류 낙농품 6.0 2 26 31 59 5.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6.0 24 0 0 24 2.2

06류 산수목·꽃 6.0 30 0 0 30 2.8

07류 채소 6.0 87 0 0 87 8.2

08류 과실·견과류 6.0 110 0 0 110 10.3

09류 커피·향신료 6.0 33 0 0 33 3.1

10류 곡물 6.0 13 6 1 20 1.9

11류 가루· 분 6.0 28 0 1 29 2.7

12류 채유용종자·인삼 6.0 77 0 0 77 7.2

13류 식물성추출물 6.0 12 0 0 12 1.1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6.0 7 0 0 7 0.7

15류 동식물성유지 6.0 60 0 0 60 5.6

16류 육·어류조제품 6.0 90 0 10 100 9.4

17류 당류·설탕과자 6.0 6 3 20 29 2.7

18류 코코아 6.0 12 0 8 20 1.9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6.0 24 0 5 29 2.7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6.0 94 0 0 94 8.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6.0 17 0 12 29 2.7

22류 음료·주류·식 6.0 48 0 8 56 5.2

23류 조제사료 6.0 40 0 4 44 4.1

24류 연 6.0 14 0 0 14 1.3

합계　
(비 )

6.0
903 35 129

1067 　
(84.6) (3.3) (12.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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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 일본의 농산물 세번은 1,593개로 다른 국가보다 농산물 세번이 많은 편이며, 

농산물의 평균 관세율은 12.9%임.

-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11류 밀가루·전분,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분의 조

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등임. 낙농품과 

밀가루·전분을 제외하면 당류와 조제품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임.

○ 일본의 관세구조는 매우 복잡한 편임. 종가세 세번은 940개이며, 종량세, 선

택세, 복합세 등의 세번은 653개로 매우 많음.

- 종가세는 0%에서부터 61.9%까지 단계별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고

율관세 중에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일본은 TPP 농업협상에서도 매우 복잡하게 양허하였음. 크게 분류하면 일

본은 13개의 유형으로 양허를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2개의 유형

으로 양허를 하였음.

- 가령 예를 들면, 6년 철폐 내에서도 6년간 균등철폐, 첫해에 X%를 감축

하고 이후에 X년간 관세를 유지한 후, X년간 균등 철폐하는 등 매우 복

잡하게 양허하였음.

○ 일본은 전체 농산물 1,593개 세번 중 관세를 10년 이내에 조기 철폐하는 세 

번은 전체 68.1%를 차지하며, 

- 즉시 철폐하는 농산물은 784개로 이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49.2%를 차

지함. 말, 소, 양, 염소, 칠면조, 토끼 등과 같은 산 동물, 야생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케이싱, 장미, 카네이션, 난초 등과 

같은 화훼류, 토마토, 마늘, 양배추, 배추, 당근, 오이, 완두콩, 콩, 아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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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거스, 파프리카, 시금치, 호박, 수박, 복숭아, 자두, 딸기, 키위, 커피, 팜

유, 동유, 레몬주스, 인스턴트 커피, 럼, 보드카, 담배 등이 즉시 철폐 품

목에 해당함.

- 4년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9개이며, 사탕옥수수, 단풍당, 단풍시럽 등이 

이에 해당함.

- 6년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240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15.1%를 차지함. 

휘핑크림, 감자, 대두, 브로콜리, 양파, 감귤, 체리, 살구(건조), 사과(건

조), 감(건조), 녹차, 홍차, 해바라기씨, 마가린, 소시지, 옥수수, 죽순, 잼, 

과일젤리, 간장, 마요네즈 등이 이에 해당함.

- 8년 철폐 품목은 천연꿀, 옥수수가루, 시리얼, 스파클링 와인 등이 있음. 

8년 철폐 세번은 모두 38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2.4%를 차지함. 

- 9년 철폐 품목에는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파스타, 와

플, 피자 등과 같은 6개 세번(0.4%)이 있음.

- 10년 철폐 품목은 고율관세 돼지고기 세번 8개(0.5%)임.

○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세번은 243개로 전체 농산물의 15.3%를 차지함. 

- 11년 철폐는 203개 세번으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2.7%를 차지하고 있음. 

11년 철폐 품목에는 닭고기(냉동 통닭, 닭다리), 요구르트(기타), 완두, 이

집트콩, 강낭콩, 밤, 사과, 파인애플, 인조꿀, 유아용조제품, 빵, 페스트리

(파이), 케이크, 비스킷, 기타 조제 과실 및 견과류, 과실 및 채소 주스, 

커피 및 차 조제품, 토마토 케첩, 토마토 소스, 사케 등이 있음.

- 13년 철폐 세번은 4개 세번(0.3%)으로, 소 내장 2개 세번과 계란(신선, 

건조) 2개 세번이 이에 해당함. 

- 16년 철폐 세번은 34개 세번(2.1%)으로, 소(물소), 돼지(50kg 이상), 소내

장(간장), 쇠고기 식용설육, 치즈(신선, 가루치즈, 기타 치즈), 기타 조제

저장육 등이 이에 해당함.

- 21년 철폐 세번은 2개 세번(0.1%)이며, 사료용유장(배합사료), 조제 식용

지방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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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관세(S) 세번은 오렌지 1개 세번(0.1%)이며, 4.1~11.30 기간의 관세

는 16% 관세는 6년 철폐하고 12. 1.~3. 31. 기간의 32% 관세는 8년 철

폐10하기로 하였음. 또한 12. 1.~3. 31. 기간에는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발동시킬 수 있음.

○ 관세를 부분 감축하는 세번도 있음. 부분감축하는 세번은 99개 세번으로 전

체 농산물의 6.2%를 차지함. 

- 관세를 부분감축하는 품목은 쇠고기(38.5⟶9.0%), 돼지고기(약 80% 감축), 

밀크와 크림(약 70% 감축), 요구르트(기타)(70% 감축), 유장(기타,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에 사용되는 것)(72% 감축),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을 이용한 것)(75% 감축, 쌀가루 조제품은 15~25% 감축), 

스파게티(60% 감축), 마카로니(60% 감축), 아이스크림(63~67% 감축) 등

이 이에 해당함.

○ TRQ는 모든 TPP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TRQ(33개 항목)가 있는 반면, 특정 

국가에게만 제공되는 TRQ(25개 항목)가 있음.11 

- 모든 TPP 회원국에게 양허되는 TRQ 품목은 밀, 밀 가공품과 밀을 기저

로 하는 조제식품, 면류(우동, 소바), 베이커리조제식품, 빵가루, 보리, 천

연치즈(체더치즈원료), 버터, 탈지분유, 분유, 코코아조제품, 식용기름(지

방과 식용유), 연유, 껌, 설탕과자, 커피, 차류, 콩류의 조제식료품, 캔디, 

초콜릿, 설탕, 전분 등임. 

- 특정 국가에게만 양허되는 TRQ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쌀(미국, 호주),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미국), 밀

(미국, 호주, 캐나다), 맥아(미국, 호주, 캐나다), 가공치즈(미국, 호주, 

10 첫 해에 기준관세의 20%를 감축하고, 3년차까지는 1년차의 관세가 유지됨. 이후 4년

차부터 5년 균등 감축을 하여 8년차에 관세가 감축됨.

11 품목별 TRQ는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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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유장(미국, 호주, 뉴질랜드), 포도당과 과당(미국), 옥수수와 

감자전분(미국), 이눌린(미국, 칠레)  

○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세번은 50개 세번으로 전체 세번 중 3.1%를 차지함. 

이들 품목은 04류 낙농품(9개), 10류 곡물(9개), 11류 밀가루·전분(10개), 17

류 당류·설탕과자(9개),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12개), 21류 기타 조제식

료품(1개) 등으로 주로 일본의 주요 민감품목에 해당함. 다른 TPP 회원국에 

비해 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등의 국가에 추가인 관세혜택이나 

TRQ 할당을 더 하였음.

- 낙농품 품목 중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품목은 유장 및 변성유장과 가공

치즈 등이 이에 해당함. 유장 및 변성유장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 추가

적인 TRQ12를 제공하였음. 가공치즈는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 곡물 품목 중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품목은 듀럼밀, 옥수수(기타), 쌀, 

기타 곡물(기타) 등임. 듀럼밀은 호주, 캐나다, 미국에 추가적인 TRQ를 

제공하였음. 옥수수(기타)는 TPP 모든 회원에게는 In-Quota 세율을 즉시 

철폐하였지만, 페루에는 Out-Quota 세율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쌀

은 호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TPP 회원국에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

였지만,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기타 곡물(기타)은 

호주, 캐나다, 미국에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밀가루·전분 중에는 쌀가루 조제품과 맥아(기타), 전분(옥수수, 감자)과 

이눌린이 이에 해당함. 쌀가루 조제품은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하

였으나, 다른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맥아(기

타)는 호주, 캐나다, 미국에 TRQ를 제공하고 나머지 회원국에는 현행관

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음. 전분(옥수수, 감자)은 TPP 회원국에게 TRQ를 

제공하였지만, 미국에는 추가적인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이눌린은 

12 국별 TRQ 규모와 해당 세번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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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미국에 TRQ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음.  

- 당류·설탕과자 중에는 포도당 및 포도당시럽(기타, 설탕(당류)를 더한 

것)과 기타 과당 및 과당수(기타, 설탕(당류)를 더한 것) 등이 이에 해당

하며, 이 중 맥아당은 부분 감축(기준관세의 60% 감축)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에는 기준관세를 11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그 외 세번들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TPP 회원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미국

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곡물·곡분의 조제품에는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

루 함유),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밀가루 조제품), 곡

물 또는 곡물 산품을 팽창시키고 또는 볶아서 만든 조제식료품(쌀 조제

품) 등이 이에 해당함. 이들 품목 중 쌀이 포함된 제품은 다른 TPP 회원

국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호주와 미국에는 TRQ를 제공

하기로 하였음. 밀가루 조제품의 경우에는 TPP 회원국에는 TRQ를 제공

하였지만, 호주와 미국에 추가적인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 기타 조제식료품은 쌀이 포함된 조제식료품(기타)이 이에 해당하며, 다

른 쌀 관련 세번과 같이 TPP 회원국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호주와 미국

에는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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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일본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4 6 8 9 10 11 13 16 21 S P TRQ D

01류 산 동물 0.4 46 0 0 0 0 0 0 0 6 0 0 0 0 0 52 3.3

02류 육류 10.4 48 0 3 1 0 8 16 2 5 0 0 30 0 0 113 7.1

04류 낙농품 26.4 3 0 5 1 0 0 7 2 4 1 0 17 23 9 72 4.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3 33 0 0 0 0 0 0 0 0 0 0 0 0 0 33 2.1

06류 산수목·꽃 0.4 21 0 0 0 0 0 0 0 0 0 0 0 0 0 21 1.3

07류 채소 5.9 87 1 15 0 0 0 9 0 0 0 0 2 0 0 114 7.2

08류 과실·견과류 7.8 69 0 14 0 0 0 10 0 0 0 1 0 0 0 94 5.9

09류 커피·향신료 3.4 65 0 7 0 0 0 0 0 0 0 0 0 0 0 72 4.5

10류 곡물 2.4 19 0 1 0 0 0 0 0 0 0 0 0 1 9 30 1.9

11류 가루· 분 19.5 4 0 16 3 0 0 6 0 0 0 0 0 19 10 58 3.6

12류 채유용종자·인삼 3.0 61 0 0 2 0 0 0 0 0 0 0 8 0 0 71 4.5

13류 식물성추출물 2.9 19 0 1 1 0 0 0 0 0 0 0 0 0 0 21 1.3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3.1 15 0 1 0 0 0 0 0 0 0 0 0 0 0 16 1.0

15류 동식물성유지 3.8 51 2 22 1 1 0 9 0 0 0 0 0 0 0 86 5.4

16류 육·어류조제품 13.2 46 0 9 0 0 0 25 0 19 0 0 0 0 0 99 6.2

17류 당류·설탕과자 16.3 9 2 2 0 0 0 11 0 0 0 0 0 15 9 48 3.0

18류 코코아 57.4 5 0 3 1 0 0 4 0 0 0 0 2 12 0 27 1.7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3 2 0 8 4 5 0 33 0 0 0 0 22 26 12 112 7.0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2.6 77 1 108 18 0 0 45 0 0 0 0 2 3 0 254 15.9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17.7 24 1 17 1 0 0 14 0 0 1 0 16 16 1 91 5.7

22류 음료·주류·식 5.3 34 2 5 5 0 0 10 0 0 0 0 0 0 0 56 3.5

23류 조제사료 0.5 39 0 3 0 0 0 0 0 0 0 0 0 0 0 42 2.6

24류 연 5.1 7 0 0 0 0 0 4 0 0 0 0 0 0 0 11 0.7

합계　
(비 )

12.9
784 9 240 38 6 8 203 4 34 2 1 99 115 50

1593 　
(49.2) (0.6) (15.1) (2.4) (0.4) (0.5) (12.7) (0.3) (2.1) (0.1) (0.1) (6.2) (7.2) (3.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6.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농산물 세번은 1,166개이며, 평균 관세율은 2.1%로 낮은 편임. 

그러나 08류 과실·견과류, 10류 곡물, 18류 코코아,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초는 관세가 높은 품목류임. 24류 연초는 종가세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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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세와 복합세로 이루어져 있음.

- 이미 0% 관세율인 세번은 모두 832개로 전체의 71.4%임.

○ 관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으나, 종량세나 복합세 세번이 전

체 농산물 세번 중 17.9%(334개)를 차지함.

- 종량세나 복합세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돼지와 가금류(산 동물), 돼지고기

(도체나 이분도체), 닭고기, 밀크와 크림(액상우유), 조란, 양배추, 열대과일

(바나나,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멜론, 람부탄, 랑사트13, 잭푸르

트, 사포딜라 나무열매(cikus)) 등과 같은 농산물과 맥주, 포도주, 사케, 기

타 발효주, 브랜디, 위스키, 럼 등과 같은 주류, 담배 등이 있음.

- 종가세 세번은 832개이며, 이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1.4%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의 TPP 농산물 양허안은 즉시 철폐(A), 11년 철폐(B11), 16년 철

폐(B16), TRQ(TRQ, TRQ+B16)14 등으로 단순한 편임.

- 즉시 철폐는 총 1,068개 세번으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1.6%를 차지함.

- 11년 철폐는 30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2.6%를 차지함. 바나나, 

파인애플, 구아버, 망고, 망고스틴, 수박, 멜론, 두리안, 람부탄, 랑사트, 

잭푸르트, 사포딜라 나무 열매, 스타프루트와 같은 과일과 쌀이 11년 철

폐 품목에 해당함.

- 16년 철폐 세번은 총 5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4.5%를 차지함. 16년 

철폐 품목에는 맥주, 포도주, 사케, 기타 발효주, 브랜디, 위스키, 럼 등과 

같은 주류와 담배가 있음.

- TRQ 세번은 모두 15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3%를 차지하고 있음.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 중 산 닭, 닭고기, 조란은 현행관세를 유지하

13 랑사트(langsat)란 동인도 제도에서 나는 멀구슬나무과의 작은 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며 

노르스름하고 시큼함(YBM All in English-Korean 사전). 

14 각 품목별 TRQ 내용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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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TRQ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돼지고기(도체나 이분도체), 밀크와 

크림(액상우유)은 TRQ도 제공하고 Out-Quota 관세율은 16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표 3-6.  말 이시아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A B11 B16

TRQ
B16

TRQ

01류 산 동물 0.0 42 0 0 0 2 44 3.8

02류 육류 0.0 58 0 0 2 4 64 5.5

04류 낙농품 0.4 53 0 0 3 4 60 5.1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0 16 0 0 0 0 16 1.4

06류 산수목·꽃 0.0 20 0 0 0 0 20 1.7

07류 채소 0.7 80 0 0 0 0 80 6.9

08류 과실·견과류 5.4 69 22 0 0 0 91 7.8

09류 커피·향신료 0.3 37 0 0 0 0 37 3.2

10류 곡물 14.0 13 8 0 0 0 21 1.8

11류 가루· 분 0.1 35 0 0 0 0 35 3.0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3 52 0 0 0 0 52 4.5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0 0 0 0 0 10 0.9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0 8 0 0 0 0 8 0.7

15류 동식물성유지 2.5 166 0 0 0 0 166 14.2

16류 육·어류조제품 2.1 77 0 0 0 0 77 6.6

17류 당류·설탕과자 1.6 31 0 0 0 0 31 2.7

18류 코코아 10.8 13 0 0 0 0 13 1.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5 52 0 0 0 0 52 4.5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0 166 0 0 0 0 166 14.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2 34 0 0 0 0 34 2.9

22류 음료·주류·식 12.9 7 0 34 0 0 41 3.5

23류 조제사료 0.0 29 0 0 0 0 29 2.5

24류 연 - 0 0 19 0 0 19 1.6

합계　
(비 )

2.1
1068 30 53 5 10

1166 　
(91.6) (2.6) (4.5) (0.4) (0.9)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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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멕시코

○ 멕시코의 농산물 세번은 1,093개이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2.8%임. 관세

율이 평균 관세율보다 높은 품목은 02류 육류, 04류 낙농품, 17류 당류·설탕

과자,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4류 연초 등임.

○ 멕시코의 관세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농산물 세번의 94.4%인 1,032개 

세번은 종가세이고 55개(5.0%) 세번은 종량세 또는 복합세임. 마약류 관련

(아편, 마리화나) 6개 세번은 금지 품목임. 

- 멕시코 농산물 중 종가세는 0~254%까지 다양한 편이며, MFN 관세가 

0%인 세번의 수는 144개임.

- 종량세 또는 복합세 세번에 해당하는 품목은 분유(기타), 농축우유, 데어리 

스프레드,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과 같은 베리류, 사탕수수당, 설탕

과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맥아추출물,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

서 얻은 조제식료품,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잼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등이 있음.

○ 멕시코는 TPP 회원국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농산물을 양허하였음. 멕시

코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5.2%를 관세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세번은 

부분감축을 하기로 하였고 TPP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EIF) 세번은 832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6.1%를 차지함.

- 5년 철폐(B5) 세번은 31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2.8%를 차지함. 5년 

철폐 품목에는 칠면조고기(절단하지 않은 것, 신선), 가금류(절단육, 기

타), 버섯, 기타 냉동과일, 보리, 옥수수 가루 및 전분, 식물성유지, 옥수수

유, 파스타,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처리), 밀기울과 미강, 시가 등이 있음.

- 8년 철폐(B8) 세번은 모두 6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0.5%를 차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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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고기가 이에 해당함.

- 10년 철폐(B10) 세번은 99개로 농산물 세번의 9.1%를 차지함. 쇠고기, 

닭고기, 요구르트, 아스파라거스, 고추, 마늘, 구아버, 오렌지, 자몽, 포도, 

수박, 참외, 파파야, 옥수수, 쌀, 감자전분, 해바라기씨, 사탕수수, 돼지기

름, 땅콩기름, 참기름, 유당, 양파(초절임), 딸기(기타조제), 조제사료(면

실, 아마인, 해바라기씨, 야자 등), 잎담배 등이 10년 철폐 품목에 해당함.

- 11년 철폐(B11)와 12년 철폐(B12)는 각각 1개의 세번으로 사과와 새우

(조제저장처리)15가 이에 해당함.

- 15년 철폐(B15) 세번은 모두 47개로 전체 농산물의 4.3%를 차지함. 15년 

철폐 품목에는 밀크와 크림(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첨가), 유장, 감자, 양

파, 강낭콩, 파인애플, 망고, 건포도, 복숭아, 냉동딸기, 건조사과, 포도당

과 포도당시럽, 과당과 과당시럽, 감자(기타조제), 브랜디류 등이 있음.

- 16년 철폐(B16)는 총 15개 세번(1.4%)이 있으며, 바나나, 커피원두

(Robust variety), 파인애플(기타조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함.

- 기준관세를 부분감축(P)하는 세번은 총 10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0.9%임. 

커피원두(기준관세의 50% 감축), 커피조제품(기준관세의 70% 감축)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함.

    

○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한 세번(D)은 43개(3.9%)로 04류 낙농품(25개), 15류 

동식물성 유지(3개), 17류 당류·설탕과자(11개),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3), 21류 기타 조제식료품(1개) 등이 이에 해당함.

- 04류 낙농품 중 밀크와 크림(무가당), 분유, 유장기타, 버터, 데어리 스프

레드, 치즈 등과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세번 중 낙농품(조제가공품)은 

칠레, 페루,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에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TRQ16

15 새우는 농산물이 아니지만, 분석의 편의(국가마다 HS 코드가 상이하여 농산물 세번을 

정확히 분리하기 어려움)를 위하며 농산물을 03류를 제외한 01~24류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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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로 하였음. 칠레, 페루, 미국 등에게는 현행관세를 적용하기

로 하였음. 

- 15류 동식물성 유지(팜유)는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TPP 회원국에게

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게는 TRQ를 제공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하기로 하였음.

- 17류 당류·설탕과자는 모두 설탕 관련 세번들이며, 19류 곡물·곡분의 조

제품 중 1개 세번과 21류 기타 조제식료품의 1개 세번도 설탕관련 세번

임. 이들 설탕 관련 세번에 대하여 멕시코는 호주를 제외한 TPP 회원국

에게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고 호주에게는 WTO TRQ 중 7%를 

호주에게 할당하기로 하였음. 또한 호주에게는 할당된 In-Quota 관세율

은 0%를 적용하기로 했음.

○ 한편, 품종(부위)이나 수입가격에 따라 구분하여 양허를 한 경우도 있음. 이에 

해당하는 세번은 모두 8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0.7%를 차지함.

- 예를 들어, 쇠고기 식용설육(기타)(0206.29.99) 중 치마살은 15년 철폐하

기로 하였고, 그 외 부위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와인의 경우 상품 

가격이 1리터당 5달러 이하인 것은 10년 철폐하기로 하였고, 그 외의 것

은 3년 철폐하기로 하였음. 

16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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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멕시코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5 B8 B10 B11 B12 B15 B16 P D DD

01류 산 동물 13.7 53 0 0 0 0 0 2 0 0 0 0 55 5.0

02류 육류 78.0 60 2 6 10 0 0 0 0 0 0 1 79 7.2

04류 낙농품 35.9 16 0 0 4 0 0 6 0 0 25 0 51 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9.3 30 0 0 0 0 0 0 0 0 0 0 30 2.7

06류 산수목·꽃 10.3 70 0 0 0 0 0 0 0 0 0 0 70 6.4

07류 채소 18.7 61 4 0 9 0 0 15 0 0 0 0 89 8.1

08류 과실·견과류 19.4 55 2 0 9 1 0 6 1 0 0 0 74 6.8

09류 커피·향신료 22.6 27 0 0 2 0 0 0 1 6 0 0 36 3.3

10류 곡물 22.2 19 2 0 5 0 0 0 0 0 0 0 26 2.4

11류 가루· 분 20.7 32 2 0 3 0 0 0 0 0 0 0 37 3.4

12류 채유용종자·인삼 4.7 87 0 0 3 0 0 0 0 0 0 0 90 8.2

13류 식물성추출물 10.7 37 0 0 0 0 0 0 0 0 0 0 37 3.4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8.9 9 0 0 0 0 0 0 0 0 0 0 9 0.8

15류 동식물성유지 15.5 49 2 0 15 0 0 0 0 0 3 0 69 6.3

16류 육·어류조제품 19.3 19 4 0 6 0 1 1 12 0 0 1 44 4.0

17류 당류·설탕과자 90.9 3 0 0 3 0 0 11 0 0 11 0 28 2.6

18류 코코아 16.0 11 0 0 1 0 0 0 0 0 0 0 12 1.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5.4 18 5 0 4 0 0 0 0 0 3 0 30 2.7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0.0 68 2 0 10 0 0 4 1 0 0 0 85 7.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9.4 32 0 0 1 0 0 0 0 4 1 0 38 3.5

22류 음료·주류·식 18.7 42 0 0 1 0 0 2 0 0 0 6 51 4.7

23류 조제사료 10.8 22 5 0 12 0 0 0 0 0 0 0 39 3.6

24류 연 47.9 12 1 0 1 0 0 0 0 0 0 0 14 1.3

합계　
(비 )

22.8
832 31 6 99 1 1 47 15 10 43 8

1093 　
(76.1) (2.8) (0.5) (9.1) (0.1) (0.1) (4.3) (1.4) (0.9) (3.9) (0.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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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임. 뉴질랜드의 농산물 세번은 974개이

며, 평균 관세율은 1.9%로 매우 낮은 편임.

-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가 높은 품목류는 02류 육류, 09류 커피·향신료, 11류 

밀가루·전분, 18류 코코아,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

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 있음.

○ 뉴질랜드의 관세 구조는 매우 단순한 편이며 농산물 세번의 대부분이 종가

세임. 특히 전체 농산물 세번 중 61.6%(600개)는 이미 관세가 0%이며, 370

개 세번(38.0%)은 관세율이 5%임. 그 외 주류 관련 4개(진 및 제네바(기타), 

보드카(기타)) 세번은 1리터당 50센트의 종량세가 있음. 

○ 뉴질랜드는 TPP 회원국에게 매우 단순한 형태로 양허하였음. 뉴질랜드의 

양허 유형은 즉시 철폐(EIF), 2년 철폐(B2), 5년 철폐(B5) 등 세 가지임. 

-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61개 세번은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8.7%를 차지함.

- 2년 철폐 세번은 모두 3개 세번으로 야생돼지고기(기타), 비스킷(기타), 

밀폐용기에 있는 조제된 고양이 또는 개 사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체 

농산물 세번의 0.3%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10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중 1.0%를 차지함. 5년 철

폐에는 육두구, 야자유(기타), 마가린, 껌,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

타 조제식료품(기타), 파스타(기타 식품 재료와 결합한 것), 간장, 기타 

소스류, 알코올을 포함하는 빙과류 혼합물(기타) 등의 품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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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뉴질랜드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2 B5

01류 산 동물 0.0 22 0 0 22 2.3

02류 육류 2.2 62 1 0 63 6.5

04류 낙농품 1.2 34 0 0 34 3.5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0 15 0 0 15 1.5

06류 산수목·꽃 0.8 19 0 0 19 2.0

07류 채소 1.0 69 0 0 69 7.1

08류 과실·견과류 0.6 61 0 0 61 6.3

09류 커피·향신료 2.1 46 0 1 47 4.8

10류 곡물 0.0 16 0 0 16 1.6

11류 가루· 분 3.4 34 0 0 34 3.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3 39 0 0 39 4.0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0 0 0 10 1.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0 5 0 0 5 0.5

15류 동식물성유지 1.1 56 0 2 58 6.0

16류 육·어류조제품 1.9 70 0 0 70 7.2

17류 당류·설탕과자 1.8 17 0 2 19 2.0

18류 코코아 2.3 10 0 1 11 1.1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4.6 26 1 1 28 2.9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4.3 129 0 0 129 13.2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3.2 49 0 3 52 5.3

22류 음료·주류·식 1.3 123 0 0 123 12.6

23류 조제사료 1.5 26 1 0 27 2.8

24류 연 1.5 23 0 0 23 2.4

합계　
(비 )

1.9
961 3 10

974 　
(98.7) (0.3) (1.0)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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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페루

○ 페루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919개이며,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6.2%임. 평균 관

세율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류는 02류 육류, 08류 과실·견과류, 09류 커피·

향신료, 11류 밀가루·전분, 14류 기타 식품성생산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8

류 코코아,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2류 음료·주류·식초, 24류 연초 등임.

○ 페루의 관세구조는 단순한 편임. 919개 농산물 세번이 모두 종가세이며, 관

세도 0%, 9%, 17%로 매우 단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일부 세번은 칠레와 

같이 가격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가격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 세번은 모두 46개로 전체 농산물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가격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 품목은 밀크와 크림(지방함

량 6% 이하의 것, 무가당), 밀크와 크림(가당), 유장(기타), 버터, 버터(기

타), 가공치즈와 기타 치즈, 옥수수, 쌀, 수수,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사탕수수 당(기타), 사탕무, 포도당시럽, 과당, 인조꿀, 캐러멜

당, 기타 당, 젤리 또는 캐러멜 당, 기타 조제식료품(유아용), 사료용조제

품(기타) 등임.

○ TPP에서 페루의 농산물 양허안은 즉시 철폐(EIF), 6년 철폐(B6), 11년 철폐

(B11), 13년 철폐(B13), 16년 철폐(B16)으로 단순한 편임.

- 즉시 철폐 세번은 775개로 전체 농산물 중 84.3%를 차지하고 있음.

- 6년 철폐 세번은 80개로 전체 농산물 중 8.7%를 차지하고 있음. 6년 철

폐에 해당하는 품목은 돼지고기(냉동, 이분도체, 기타), 신선치즈, 가루

치즈, 블루바인치즈, 양파, 아스파라거스(냉동), 양파(건조), 카나리아

(건조), 리마콩(건조), 기타 콩(건조), 오렌지, 만다린, 탄젤로17, 레몬, 

17 귤과 자몽을 교배한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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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과, 딸기, 보리, 기타 가공곡물(옥수수, 보리),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돼지기름, 가금류 기름, 껌, 코코아 페이스트, 맥아추출물, 설탕으

로 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파인애플 잼과 퓨레, 기타 과일 잼과 퓨레, 

감귤류(기타조제저장처리), 과실주스(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등, 기타), 설탕

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포도주, 위스키, 리큐어 등이 있음.

- 11년 철폐 세번은 41개이며, 전체 농산물의 4.5%를 차지함. 11년 철폐 

품목에는 쇠고기, 무당연유, 농축우유, 유장, 커피(볶지 않은 것), 카사바

전분, 기타 전분, 팜유, 야자유, 초콜릿·캔디류,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

한 기타 조제식료품, 감자(조제저장처리), 완두콩(조제저장처리), 감귤주

스, 푸딩 등이 있음.

- 13년 철폐 세번은 2개(0.2%)이며, 닭고기(절단육, 냉장)가 이에 해당함.

- 16년 철폐 세번은 21개(2.3%)이며, 닭고기(통닭), 닭고기(절단육, 냉동), 

베이컨, 햄, 돼지고기 설육, 쇠고기 설육, 바나나, 옥수수가루, 코코아를 

포함하는 아이스크림(기타), 변성에틸알코올 등의 품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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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페루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6 B11 B13 B16

01류 산 동물 4.5 32 0 0 0 0 32 3.5

02류 육류 9.2 43 2 7 2 13 67 7.3

04류 낙농품 3.6 39 3 5 0 0 47 5.1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5.6 24 0 0 0 0 24 2.6

06류 산수목·꽃 5.6 24 0 0 0 0 24 2.6

07류 채소 5.8 70 11 0 0 1 82 8.9

08류 과실·견과류 10.6 71 10 0 0 1 82 8.9

09류 커피·향신료 8.6 37 0 1 0 0 38 4.1

10류 곡물 4.7 35 1 0 0 0 36 3.9

11류 가루· 분 7.0 23 5 3 0 1 32 3.5

12류 채유용종자·인삼 3.7 64 0 0 0 0 64 7.0

13류 식물성추출물 5.5 13 0 5 0 0 18 2.0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7.9 8 0 0 0 0 8 0.9

15류 동식물성유지 3.9 58 3 3 0 0 64 7.0

16류 육·어류조제품 4.5 35 5 0 0 0 40 4.4

17류 당류·설탕과자 6.8 24 2 2 0 0 28 3.0

18류 코코아 9.4 10 1 7 0 0 18 2.0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1.5 22 2 0 0 0 24 2.6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9.3 49 17 7 0 0 73 7.9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9 33 2 1 0 1 37 4.0

22류 음료·주류·식 8.5 17 16 0 0 4 37 4.0

23류 조제사료 0.0 32 0 0 0 0 32 3.5

24류 연 9.0 12 0 0 0 0 12 1.3

합계　
(비 )

6.2
775 80 41 2 21

919 　
(84.3) (8.7) (4.5) (0.2) (2.3)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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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싱가포르

○ 싱가포르의 농산물 세번은 1,112개이며, 이 중 1,106개의 세번은 종가세이고 

나머지 6개 세번은 종량세임. 종가세의 모든 세번이 0%의 관세율이므로 농

산물 평균 관세율은 0%임. 

- 맥주(2개)와 삼수(Samsu)18(4개) 세번은 종량세가 부과됨. 맥주는 1리터당 

16싱가포르 달러의 관세가 부과되고 삼수는 1리터당 8싱가포르 달러가 

부과됨.

○ 싱가포르는 TPP 협상에서 모든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였음.

18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술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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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싱가포르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01류 산 동물 0.0 37 37 3.3

02류 육류 0.0 69 69 6.2

04류 낙농품 0.0 48 48 4.3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0 31 31 2.8

06류 산수목·꽃 0.0 26 26 2.3

07류 채소 0.0 93 93 8.4

08류 과실·견과류 0.0 73 73 6.6

09류 커피·향신료 0.0 49 49 4.4

10류 곡물 0.0 25 25 2.2

11류 가루· 분 0.0 38 38 3.4

12류 채유용종자·인삼 0.0 61 61 5.5

13류 식물성추출물 0.0 19 19 1.7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0.0 7 7 0.6

15류 동식물성유지 0.0 150 150 13.5

16류 육·어류조제품 0.0 59 59 5.3

17류 당류·설탕과자 0.0 28 28 2.5

18류 코코아 0.0 16 16 1.4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0.0 45 45 4.0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0.0 73 73 6.6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0.0 44 44 4.0

22류 음료·주류·식 0.0 59 59 5.3

23류 조제사료 0.0 33 33 3.0

24류 연 0.0 29 29 2.6

합계　
(비 )

0.0
1112

1112 　
(100.0)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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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 미국의 농산물 세번은 1,707개로 TPP 회원국 중 농산물 세번이 가장 많음. 

미국의 관세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음. 전체 1,707개 농산물 세번 

중 종가세 세번은 982개(57.5%)이며, 종량세나 복합세를 부과하는 세번은 

725개임.

- 종가세는 0~350%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종량세나 복합세 등은 

261가지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음.

- 현재 관세가 0%인 세번은 33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9.3%를 차지하고 

있음.

○ 종가세 기준 미국은 평균 농산물 관세율은 9.1%이며, 평균 관세율보다 관세

율이 높은 품목류는 04류 낙농품, 12류 채유용종자·인삼,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4류 연초 등이 있음.

- 특히 24류 연초의 평균 관세율이 90.7%로 매우 높은 편임.

○ 미국은 TPP 협상에서도 회원국에게 매우 복잡한 형태로 상품 양허를 하였음. 

미국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730개(42.8%) 세번은 즉시 철폐(EIF)하기로 하

였으나, 나머지 977개(57.2%) 세번은 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양허를 하였음.

- 국가별로 차등을 두고 양허한 품목류은 주로 02류 육류, 04류 낙농품, 07류 

채소, 08류 과실·견과류, 15류 동식물성유지,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

류·설탕과자,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

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초, 24류 연초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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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미국의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D

01류 산 동물 1.1 26 1 27 1.6

02류 육류 6.1 56 43 99 5.8

04류 낙농품 12.4 13 238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0 1 21 1.2

06류 산수목·꽃 3.2 21 9 30 1.8

07류 채소 9.0 83 84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78 41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48 2.8

10류 곡물 2.2 15 6 21 1.2

11류 가루· 분 4.2 29 9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0 5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2 1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34 33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43 46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8 58 66 3.9

18류 코코아 5.8 11 67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15 5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61 123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12 77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39 34 73 4.3

23류 조제사료 1.8 27 8 35 2.1

24류 연 90.7 20 36 56 3.3

합계　
(비 )

9.1
730 977

1707 　
(42.8) (57.2)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 미국은 TPP 회원국 각각에게 양허를 달리함으로써 자국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낙농품과 설탕류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생산 

강국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게 TRQ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민감성

을 반영하였음.



46

11.1. 對 호주 양허결과

○ 미국은 호주에게는 즉시 철폐(EIF), 2022년까지 철폐(US13), 미·호주 FTA 

양허안 준수(US2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1,426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83.5%를 차지함.

- 2022년까지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44개(2.6%)이며, 쇠고기, 고다치즈, 건

양파, 건마늘, 아보카도, 토마토(조제저장처리), 피넛버터, 땅콩(기타조제

처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토마토소스, 담배 등임.

- 미·호주 FTA를 준수(72개, 4.2%)하기로 한 품목은 밀크와 크림, 유장, 치

즈(기타, 로퀴포트치즈 등), 아스파라거스, 버섯, 대추, 자몽, 땅콩유, 사탕

수수당, 포도당, 복숭아잼, 오렌지주스(냉동), 초콜릿 우유 등임.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65개 세번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7%를 

차지함. 원당, 정제당, 크림과 아이스크림, 농축우유, 버터, 분유, 기타 낙농품, 

치즈(미국타입, 체다, 스위스 타입, 유럽타입)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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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미국의  호주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US13 US20 TRQ

01류 산 동물 1.1 26 0 1 0 27 1.6

02류 육류 6.1 93 6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50 1 23 77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1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59 3 5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4 1 4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7 0 1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2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4 0 2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9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41 0 9 16 66 3.9

18류 코코아 5.8 45 0 1 3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5 0 0 1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55 15 14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63 1 4 21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66 0 6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0 2 35 2.1

24류 연 90.7 39 15 2 0 56 3.3

합계　
(비 )

9.1
1426 44 72 165

1707 　
(83.5) (2.6) (4.2) (9.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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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對 브루나이 양허결과

○ 미국은 브루나이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로 단

순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577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 중 92.4%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40개(2.3%)이며, 녹차, 와인 등이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90개(5.3%)이며, 땅콩, 원당, 정제당, 코코아분, 유아용 

조제식료품, 럼주, 담배 등이 해당함.

표 3-13.  미국의  루나이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US13 US20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0 1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0 2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7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8 26 5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50 0 16 66 3.9

18류 코코아 5.8 62 0 16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67 0 3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1 0 3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82 0 7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60 11 2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5 0 0 35 2.1

24류 연 90.7 20 0 36 56 3.3

합계　

(비 )
9.1

1577 40 90
1707 　

(92.4) (2.3) (5.3)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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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對 캐나다 양허결과

○ 미국은 캐나다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537개로 전체 농산물의 90.0%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1개(0.1%)이며, 땅콩버터가 이에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4개(0.2%)이며, 땅콩과 조제땅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한 세번은 165개(9.7%)이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요구르

트(건조), 사우어크림, 유장, 우유가공품, 농축우유, 크림, 아이스크림, 우유음

료, 버터와 버터 대체품, 기타 낙농품, 설탕, 설탕조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표 3-14.  미국의  캐나다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74 0 0 77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1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0 2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6 0 0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9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50 0 0 16 66 3.9

18류 코코아 5.8 46 0 0 3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5 0 0 1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1 1 2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68 0 0 21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72 0 0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0 2 35 2.1

24류 연 90.7 56 0 0 0 56 3.3

합계　

(비 )
9.1

1537 1 4 165
1707 　

(90.0) (0.1) (0.2) (9.7)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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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對 칠레 양허결과

○ 미국은 칠레에는 즉시 철폐(EIF),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비교적 단순

하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66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97.2%를 차지함.

- 10년 철폐 세번은 19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1.1%를 차지하며, 코코아

분, 도넛·케이크 믹스, 혼합시럽 등 설탕조제품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28개(1.6%)이며, 설탕과 10년 철폐 외의 

설탕조제품이 이에 해당함.

표 3-15.  미국의  칠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5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7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9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51 0 15 66 3.9

18류 코코아 5.8 66 8 4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64 2 4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4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75 9 5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73 0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5 0 0 35 2.1

24류 연 90.7 56 0 0 56 3.3

합계　

(비 )
9.1

1660 19 28
1707 　

(97.2) (1.1) (1.6)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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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對 일본 양허결과

○ 미국은 일본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15년 철폐

(B15), 20년 철폐(B20), TRQ 제공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818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47.9%를 차지함. 또한 5

년 철폐 세번은 287개(16.8%)이고 10년 철폐 세번은 465개(16.8%)로 10

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세번의 비중은 모두 92.0%임.

- 15년 철폐 세번은 63개이며 전체 농산물 중 3.7%를 차지함. 이에 해당하

는 품목은 분유, 농축크림, 유장, 치즈, 코코아분, 유아용조제식료품, 배, 

복숭아, 살구 등의 기타 조제식료품 등이 있음.

- 20년 철폐(50개, 2.9%)에 해당하는 품목은 농축우유, 사우어크림, 치즈

(미국타입, 스위스타입, 유럽타입 등), 초콜릿, 아이스크림, 버터 대용품 

등이 있음.

- TRQ(24개, 1.4%)를 제공하기로 한 품목은 쇠고기, 설탕과 설탕가공품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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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미국의  일본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5 B10 B15 B2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0 0 27 1.6

02류 육류 6.1 61 18 14 0 0 6 99 5.8

04류 낙농품 12.4 13 22 141 42 33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0 1 0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94 47 26 0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83 23 13 0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6 2 0 0 0 0 48 2.8

10류 곡물 2.2 16 4 0 1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2 6 0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0 0 5 0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2 1 0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43 18 6 0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1 32 6 0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8 1 41 0 1 15 66 3.9

18류 코코아 5.8 11 9 41 8 7 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21 10 33 5 1 0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72 65 41 6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14 20 48 1 5 1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55 5 12 0 1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28 3 2 0 2 0 35 2.1

24류 연 90.7 20 0 36 0 0 0 56 3.3

합계　
(비 )

9.1
818 287 465 63 50 24

1707 　
(47.9) (16.8) (27.2) (3.7) (2.9) (1.4)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6. 對 말레이시아 양허결과

○ 미국은 말레이시아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그

리고 TRQ의 형태로 농산물을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453로 전체 농산물의 85.1%를 차지함. 5년 철폐 세번

은 98개(5.7%)이고 10년 철폐 세번은 138개(8.1%)로 전체 농산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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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는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10년 철폐하는 품목은 버섯, 마늘

(건조), 양파(건조), 땅콩, 쌀, 사탕수수당, 포도당, 와인, 럼, 담배 등이 있

음.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8개(1.1%)이며, 설탕과 설탕조제품이 이에 

해당함.

표 3-17.  미국의  말 이시아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27 1.6

02류 육류 6.1 93 6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0 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0 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46 15 6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4 4 1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16 4 1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1 0 4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0 3 4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8 26 5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22 0 29 15 66 3.9

18류 코코아 5.8 52 6 18 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4 8 8 0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74 3 7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71 4 13 1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52 15 6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2 0 0 35 2.1

24류 연 90.7 20 0 36 0 56 3.3

합계　
(비 )

9.1
1453 98 138 18

1707 　
(85.1) (5.7) (8.1) (1.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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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對 멕시코 양허결과

○ 미국은 멕시코에게는 즉시 철폐(EIF),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로 단순

하게 양허하였음. 따라서 멕시코에게는 모든 농산물 세번을 10년 이내에 철

폐하게 됨.

- 즉시 철폐 세번은 1,703개로 전체 농산물의 99.8%를 차지함.

- 5년 철폐 세번은 2개(0.1%)와 10년 철폐 2개(0.1%) 세번은 수산물 관련 

세번으로 실질적으로는 농산물은 모두 즉시 철폐하였음.

표 3-18.  미국의  멕시코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27 1.6

02류 육류 6.1 99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251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5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7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5 2 2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66 0 0 66 3.9

18류 코코아 5.8 78 0 0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70 0 0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4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89 0 0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73 0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5 0 0 35 2.1

24류 연 90.7 56 0 0 56 3.3

합계　

(비 )
9.1

1703 2 2
1707 　

(99.8) (0.1) (0.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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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對 뉴질랜드 양허결과

○ 미국은 뉴질랜드에게는 즉시 철폐(EIF), 3년 철폐(B3), 5년 철폐(B5), 10년 

철폐(B10),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277개이며, 전체 농산물 중 74.8%를 차지함.

- 3년 철폐 세번은 1개(0.1%)이며, 와인(4리터 이하, 14도 이하, 스파클링 

와인이 아닌 것)이 이에 해당함.

- 5년 철폐 세번은 108개(6.3%), 10년 철폐 세번은 207개(12.1%)로 전체 

농산물 중 93.4%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 한편, 10년 철폐 세번 

중 아이스크림은 첫해에 기준관세의 50%가 감축되고 발효 2년 차부터 

남은 관세가 9년간 균등철폐됨.

- TRQ를 제공하는 세번은 모두 113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6.6%를 차지

하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농축우유, 크림, 버터와 버터대용품, 유

기농버터, 기타 낙농품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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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미국의  뉴질랜드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3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0 27 1.6

02류 육류 6.1 93 0 6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69 0 4 1 77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0 0 1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36 0 15 16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1 0 6 2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1 0 0 4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2 0 2 2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57 0 27 5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22 0 1 42 1 66 3.9

18류 코코아 5.8 31 0 2 25 20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43 0 4 18 5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32 0 31 21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50 0 1 32 6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59 1 8 4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0 0 2 35 2.1

24류 연 90.7 20 0 0 36 0 56 3.3

합계　
(비 )

9.1
1277 1 108 208 113

1707 　
(74.8) (0.1) (6.3) (12.2) (6.6)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11.9. 對 페루 양허결과

○ 미국은 페루에게는 즉시 철폐(EIF), 10년 철폐(B10), 미·페루 FTA 양허안 

준수(US21), TRQ 등으로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1,513개로 전체 세번의 88.6%이며, 10년 철폐 세번은 

3개로 0.2%임. 10년 이내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은 전체 농산물 세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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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에 해당함. 

- 미국과 페루 간의 FTA 협상 결과를 적용하는 세번은 56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함. 쇠고기, 밀크와 크림, 사우어크림, 땅콩, 초콜릿, 유아용

조제품, 아이스크림, 버터 대체품, 담배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135개로 전체 농산물의 7.9%를 차지함. 미

국이 페루에게 TRQ를 제공하는 품목은 치즈, 농축 우유, 연유, 낙농품 

가공 제품들, 설탕, 정제당, 설탕조제품 등이 있음.

표 3-20.  미국의  페루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5 B10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27 1.6

02류 육류 6.1 93 0 6 0 99 5.8

04류 낙농품 12.4 173 0 16 62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1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3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167 0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119 0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8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3 0 2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66 0 0 1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86 3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45 0 0 21 66 3.9

18류 코코아 5.8 46 0 14 18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55 0 2 13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181 0 3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67 0 3 19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71 0 1 1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3 0 2 0 35 2.1

24류 연 90.7 49 0 7 0 56 3.3

합계　
(비 )

9.1
1513 3 56 135

1707 　
(88.6) (0.2) (3.3) (7.9)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58

11.10. 對 싱가포르 양허결과

○ 미국은 TPP에서 싱가포르에게는 모든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11.11. 對 베트남 양허결과

○ 미국은 베트남에는 즉시 철폐(EIF), 3년 철폐(B3), 5년 철폐(B5), 6년 철폐

(B6), 7년 철폐(B7), 10년 철폐(B10), 16년 철폐(B16), TRQ 등으로 다양하

게 양허하였음.

- 즉시 철폐 세번은 909개로 전체 농산물의 53.3%를 차지함. 3년 철폐는 

429개로 25.1%를 차지하고 5년 철폐는 166개 세번으로 9.7%를 차지하

고 있음. 

- 6년 철폐와 7년 철폐는 각각 7개(0.4%), 3개(0.2%) 세번이 해당함. 

- 10년 철폐 세번은 146개(8.6%)이며, 주로 17류 당류·설탕과자, 18류 코

코아 등과 같은 설탕조제품이나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과 24류 연초가 

이에 해당함. 10년 이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전체 농산물의 

97.2%를 차지함.

- 16년간 장기 철폐하기로 한 세번은 12개로 전체 농산물의 0.7%를 차지

하며, 혼합시럽, 설탕조제품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35개 세번(2.1%)이며, 설탕, 정제당, 설탕

조제품(16년 철폐 이외의 세번)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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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미국의  베트남 농산물 양허결과

HS-2
평균
세율
(%)

양허안
합계

비
(%)EIF B3 B5 B6 B7 B10 B16 TRQ

01류 산 동물 1.1 27 0 0 0 0 0 0 0 27 1.6

02류 육류 6.1 68 21 5 0 0 5 0 0 99 5.8

04류 낙농품 12.4 57 191 3 0 0 0 0 0 251 14.7

0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0.6 20 0 1 0 0 0 0 0 21 1.2

06류 산수목·꽃 3.2 21 8 1 0 0 0 0 0 30 1.8

07류 채소 9.0 96 42 20 0 0 9 0 0 167 9.8

08류 과실·견과류 5.4 90 14 11 0 0 4 0 0 119 7.0

09류 커피·향신료 0.7 48 0 0 0 0 0 0 0 48 2.8

10류 곡물 2.2 21 0 0 0 0 0 0 0 21 1.2

11류 가루· 분 4.2 31 3 4 0 0 0 0 0 38 2.2

12류 채유용종자·인삼 9.8 52 0 0 0 0 3 0 0 55 3.2

13류 식물성추출물 0.8 13 0 0 0 0 0 0 0 13 0.8

14류 기타 식물성생산품 1.3 11 0 0 0 0 0 0 0 11 0.6

15류 동식물성유지 3.7 41 3 17 0 0 6 0 0 67 3.9

16류 육·어류조제품 4.2 44 4 35 0 0 6 0 0 89 5.2

17류 당류·설탕과자 6.4 17 0 0 0 0 34 0 15 66 3.9

18류 코코아 5.8 19 28 2 0 0 17 0 12 78 4.6

19류 곡물·곡분의 조제품 9.0 23 33 1 0 0 7 2 4 70 4.1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11.1 86 45 33 6 0 14 0 0 184 10.8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7.8 34 29 9 1 0 2 10 4 89 5.2

22류 음료·주류·식 1.4 40 4 24 0 3 2 0 0 73 4.3

23류 조제사료 1.8 30 4 0 0 0 1 0 0 35 2.1

24류 연 90.7 20 0 0 0 0 36 0 0 56 3.3

합계　
(비 )

9.1
909 429 166 7 3 146 12 35

1707 　
(53.3) (25.1) (9.7) (0.4) (0.2) (8.6) (0.7) (2.1)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http://www.mfat.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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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베트남

○ 베트남 농산물 세번은 1,143개이며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3%임. 농산물 

평균 관세율보다 평균 관세율이 높은 품목류는 08류 과실·견과류, 09류 커

피 향신료, 16류 육·어류조제품, 17류 당류·설탕과자, 19류 곡물·곡분의 조

제품, 20류 채소·과실의 조제품, 21류 기타 조제식료품, 22류 음료·주류·식

초, 24류 연초 등임.

- 특히 24류 연초와 22류 음료·주류·식초의 관세율이 높음.

○ 베트남의 농산물 세번은 모두 종가세로 관세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나, 

관세율은 0~135%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현재 관세가 0%인 세번은 128개이며,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1.2%를 차

지하고 있음. 다른 TPP 회원국에 비하면 현재 관세율이 0%인 세번의 숫

자는 적은 편임.

○ 베트남 TPP 회원국에 모두 동일하게 양허하였으나, 매우 복잡하게 양허를 하

였음. 기본적으로 즉시 철폐(EIF), 단계별 관세철폐(B2~B16), TRQ, 현행관세

유지 등으로 단순한 구조이나, 단계별 관세철폐 항목이 매우 많으며 연도별 

균등철폐 외에도 다양한 관세철폐 방식을 도입하여 복잡하게 양허하였음.

- 예를 들어 11년 철폐(B11) 내에는 균등 철폐하는 B11 외에도 연차별로 

차등을 두어 관세감축을 하는 9가지 양허안(VN11-a~VN11-i)이 추가적

으로 설정되어있음.19

○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세번은 960개로 전체 농산물 세번의 84.0%를 

차지하고 있음.

19 세번별 구체적인 내용은 베트남의 양허안 참조.



61

- 즉시 철폐(EIF) 세번은 312개로 전체 농산물의 27.3%임. 다른 TPP 회원

국에 비하여 즉시 철폐 비중이 낮은 편임.

- 2년 철폐(B2) 세번은 2개(0.2%)이며, 배와 체리가 이에 해당함.

- 3년 철폐(B3) 세번은 65개(5.7%)이며, 쇠고기, 밀크와 크림, 농축우유, 

버터밀크, 버터, 데어리스프레드, 감자, 완두콩 및 두류, 코코넛, 아몬드, 

헤이즐넛, 호도,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자몽, 레몬, 사과, 복숭아, 자두

(신선, 건조) 등이 이에 해당함.

- 4년 철폐(B4) 세번은 239개(20.9%)이며, 양고기, 블루바인치즈, 난황, 토

마토, 튤립, 오이, 버섯, 고추, 양파, 마늘, 브라질넛, 캐슈넛, 대추, 무화

과, 파인애플, 바나나, 아보카도, 구아버, 망고스틴, 망고, 감귤, 살구, 딸

기, 체리(일시저장처리), 커피(원두), 차류, 생강, 후추, 육두구 등과 같은 

각종 향신료, 옥수수가루, 쌀가루, 맥아, 밀전분, 감자전분, 매니옥전분, 

팜넛, 유아용조제식료품,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곡물

조제식료품, 귀리빵,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토스트된 식빵, 케이크, 페

스트리, 토마토페이스트 등과 같은 품목이 이에 해당함.

- 5년 철폐(B5) 세번은 56개(4.9%)이며, 쇠고기(식용설육), 돼지고기(식용

설육), 옥수수, 옥수수(팰리트, 압착 플레이크),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유

채유, 초콜릿과자, 땅콩버터, 오렌지주스(냉동), 자몽주스, 토마토주스, 

토마토케첩, 칠리소스, 인삼조제품 등이 이에 해당함.

- 6년 철폐(B6) 세번은 149개(13.0%)이며, 오리고기, 고래고기, 달걀, 오렌

지(건조), 살구(건조), 사과(건조),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캐

슈넛, 브라질넛, 대추야자 등의 혼합물), 건조한 채두류, 땅콩유, 올리브

유,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기타 조제저장처리한 

채소(콩, 아스파라거스, 올리브, 옥수수, 죽순 등), 잼(기타), 기타 조제저

장처리한 과일(파인애플, 감귤류, 배, 살구, 체리, 복숭아, 딸기 등), 인스

턴트 커피, 간장, 소스류 등이 이에 해당함.

- 7년 철폐(B7) 세번은 36개(3.1%)이며, 해바라기씨유, 동식물성 유지와 

기름(팜오일의 것, 땅콩, 대두의 것, 올리브의 것 등), 설탕과자, 맛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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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발포성 광수 또는 탄산수, 두유음료 등이 이에 해당함.

- 8년 철폐(B8) 세번은 81개(7.1%)이며, 돼지고기(냉동), 베이컨, 햄, 건조

버섯,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분, 코코아두, 코코아 페이스트, 파스타, 블

랙커런트주스 등이 이에 해당함.

- 10년 철폐(B10) 세번은 20개(1.7%)이며, 돼지고기(냉장), 소시지, 식용설

육(기타조제저장처리, 칠면조, 닭, 파충류의 것 등) 등이 이에 해당함.

○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철폐 세번은 162개로 전체 농산물 중 14.2%를 차지함.

- 11년 철폐(B11) 세번은 109개(9.5%)이며, 닭고기(절단육), 소와 양의 지

방, 라드유, 라놀린, 야자유, 모조버터기름, 액체성마가린, 액체혼합물 기

름조제품, 사탕수수당, 포도당, 포도당시럽, 과당, 과당시럽, 캐러멜당, 맥

주, 포도주, 위스키, 삼수, 아카크술, 파인애플 주정 등이 이에 해당함.

- 12년 철폐(B12) 세번 32개(2.8%)이며, 칠면조고기, 기타 포도주, 사과주, 

배술,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브랜디, 진, 제네바, 보드카, 리큐어류 

등이 이에 해당함.

- 13년 철폐(B13) 세번은 4개(0.3%)이며, 닭고기(통닭)이 이에 해당함.

- 16년 철폐(B16) 세번은 17개(1.5%)이며, 시가, 궐련, 시가릴로, 기타 제조

담배 등이 이에 해당함.

○ TRQ를 제공하기로 한 세번은 모두 12개(1.0%)이며, 가공되지 않은 담배(잎

담배 및 담배부산물)가 이에 해당함.

○ 현행관세(VN22)를 유지하는 세번은 9개(0.8%)이며, 계란, 오리알, 사탕수

수, 사탕무, 정제사탕 등이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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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상품양허 외 농산물 관련 협상결과

1. 농산물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무역 왜곡 조치

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음. TPP는 수출 보조금과 

수출보조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TPP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

○ 제2장 24조에서는 수출신용(Export Credits),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s) 또는 수출보험(Insurance Programmes)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음.

- 수출경쟁분야는 WTO의 협상의 주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회원국

들은 투명성, 자체수지균형, 상환조건 등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수출

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의 조항에 대한 규율을 개발하는 데 WTO

와 공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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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

○ 제2장 25조에서는 회원국이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WTO 차원에서 다

음과 같은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 왜곡 제한요소 제거

- WTO 회원국 중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무

역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혜 금융제도 철폐

-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투명성 강화 

3. TRQ 관리방식20

○ 제2장 30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일반조항에 대해 GATT 1994 제13조의 수

량제한의 무차별 적용과 본 협정문 제2장 13조의 수입허가를 따르며, 모든 

회원국의 TRQ는 관세양허 일정(부속서 2-D)에 포함되어 있음.

- 각 회원국은 TRQ 운영과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공평하게 관리해야 함. 

- TRQ 운영 회원국은 할당규모, 자격요건 등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최소 90일 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제2장 31조에서는 TRQ 관리와 자격요건에 대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Q를 관리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회원국은 수입품의 규격이나 등급, 용도, 포장크기 등과 관련하여 부속서 

2-D의 규정 이상의 새로운 조건이나 추가적인 조건, 제한이나 자격요건

20 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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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과할 수 없음.

- 상품 수입 시 TRQ 활용에 대해 새로운 조건이나 추가적인 조건, 제한이

나 자격요건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최소 시행 45일 전에 다른 회

원국들에게 통보해야 함. 

- 위와 같은 조건, 제한, 자격요건을 도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위의 조건

을 이행해야 하며 이해당사국과의 합의를 얻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해당사국과의 합의를 얻은 후 이행 전에 다른 회원국들에게 회람되

어야 함.  

○ 제2장 32조에 TRQ 할당과 관련하여 TRQ가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자격

요건이 있으면 신청과 할당의 기회가 제공되며,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

원국에서 생산자단체, 국내산 구매 조건부, 가공업자와 관련된 할당을 이행

하지 않음. 

- 그 이외에도 선적 가능한 수량과 수입업자의 요청 수량으로 배분하고 모

든 세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물량이 기준치보다 많을 경우 

공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하여 할당해야 함. 또한, 신청서 제출기한이 최소 

4주 이상이어야 함.

○ 제2장 33조에 TRQ 회수 및 재할당과 관련하여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회원국은 TRQ 물량의 최대 수입기회 제공 차원에서 미소진 할당량을 회수 

및 재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해야 함.

○ 제2장 34조에 투명성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TRQ 운영 담당 기관을 확인하

고, 의사소통을 위한 담당처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들에게 제

공해야 함. 또한, 물량, 수입권자 정보, 이행률 등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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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제7장의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

치에 대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

으로 회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적인 상황에 대응한 조치로 과학 및 위험분석, 감사, 수입검사, 검증, 투

명성 및 협의절차 등 총 18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물품 수입과 관련된 모든 SPS 조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해야 함. 

- SPS 조치에 대응할 경우 18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37일 이내에 전문가와 협의해야 함.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Pacific Four: P4)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 경제통합을 위해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임.

- P4 체제의 TPP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조명을 받지 못

하였으나,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의 참여의사 표명과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의 전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

 

○ 2008년에는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2012년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2013년

에는 일본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부상함.

○ TPP는 19차에 이르는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각료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거

쳐서 2015년 10월에 최종 타결되었음. 

- TPP의 주요 협정 내용은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

(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

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정책,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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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협정문 공개결과 일본, 미국, 베트남을 제외한 TPP 회원국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상당수의 농산물 세번을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음. 특히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전체 농산물 중 즉시 철

폐 비중이 90% 이상인 국가들임.

○ 즉시 철폐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발효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음. 또한 브루나이, 페루, 말

레이시아 등의 국가도 90%이상의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음.

- 10년 이상 장기 철폐를 하는 세번이 많은 국가는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며, 특히 일본과, 베트남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관세

를 10년 이상 장기 철폐하는 농산물 세번의 비중이 높음.

○ TPP 협상은 예외 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관세를 모두 철폐하지 않고 부분감축을 하

거나 계절관세로 양허한 경우도 있으며, TRQ를 제공하고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특히 베트남은 현행관세를 유지해 시장개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임.

○ 또한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여 자국

의 민감도를 확보하기도 하였음. 특히 TPP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의 경우도 전체 농산물 세번 중 57.2%를 국가별로 달리 양허

하였으며, 자국의 민감품목인 낙농품, 설탕과 설탕조제품 등의 품목은 TRQ

를 제공하고 관세철폐를 면제받기도 하였음.

- 일본과 칠레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양허수준을 달리하여 특정 국가를 제

외하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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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는 국가별로 관세감축에 차등을 두는 방법 이외에도 동일 세번 내

에서 용도나 규격 등을 달리하여 양허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민감도를 

확보함.

○ 한편,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음. 또한 칠레와 페루의 경우에는 가격밴

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세번에 대해서 관세는 철폐하였지만 가격밴드제도

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표 5-1.  TPP 회원국의 유형별 농산물 양허결과

단 : %

즉시
철폐

10년
이내
철폐

10년
과
철폐

부분
감축

계
세

TRQ
국가별
차등

행
세
유지

기타

호주 99.9 0.1 -　 -　 -　 -　 -　 -　 -　

루나이 98.1 1.4 0.5 -　 -　 -　 -　 -　 -　

캐나다 83.7 1.3 7.5 -　 -　 7.0 0.5 -　 -　

칠 84.6 3.3 　- -　 -　 -　 12.1 -　 -　

일본 49.2 18.9 15.3 6.2 0.1 7.2 3.1 -　 -　

말 이시아 91.6 　- 7.1 -　 -　 1.3 -　 -　 -　

멕시코 76.1 12.4 5.9 0.9 -　 -　 3.9 -　 0.7

뉴질랜드 98.7 1.3 -　 -　 -　 -　 -　 -　 -　

페루 84.3 8.7 7.0 -　 -　 -　 -　 -　 -　

싱가포르 100.0 　- -　 -　 -　 -　 -　 -　 -　

미국 42.8 -　 -　 -　 -　 -　 57.2 -　 -　

베트남 27.3 56.7 14.2 -　 　- 1.0 -　 0.8 　-

주: 각 국가의 농산물 세번 중 양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임.

○ 그 밖에 농산물 관련 TPP 협정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야는 농산물 수출경쟁, TRQ 관리방식, 위생 및 식물위생조

치(SPS)임.

- TPP 협정의 제2장 23조에서는 역내 회원국 간에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

해 무역 왜곡 조치로 여겨지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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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출 보조금과 수출보조와 유사한 형태의 조치에 대해 WTO와 공조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는데, 제2장 25조

에서는 회원국이 수출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WTO 차원에서 ① 농산물 

수출 승인에 대한 무역 왜곡 제한요소 제거 ② WTO 회원국 중 전체 농

산물 수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영무역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특혜 금융제도 철폐 ③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투명성 강화에 대한 합의를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PP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TRQ 운영과 관

련하여 공개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TRQ 운영 회원국은 할당규모, 자격요건 등 TRQ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

보를 최소 90일 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TRQ 관리와 자

격요건에 대해 수입업자가 TRQ 물량을 충분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Q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TRQ 회수 및 재할당과 관련하여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 회원국은 

TRQ 물량의 최대 수입기회 제공 차원에서 미소진 할당량을 회수 및 재

할당하는 방식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SPS 조치는 인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에 대

한 규범을 규정하고 있으며, WTO/SPS 협정 내용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

원국이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위원회의 관련 지침과 국제표준, 각 회원국

의 SPS 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TPP 협상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 FTA보다 양허수준이 높을 것으로 알려져, 특히 농업분야가 

민감한 우리나라는 TPP 농업분야의 협상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였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을 비롯하

여 TPP 회원국의 상당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민감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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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민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과 베트남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장기 철폐의 세번의 비중

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민감품목에 대하여 관세의 완전 

철폐 대신 부분감축이나 계절관세를 도입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의 민감품목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베트남의 경우 시장개

방을 완전히 예외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미국 등은 국가별로 양허를 달리하였는데, 

이는 다수의 TPP 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전략임. 특히, 일본과 칠레는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는 현행관세를 유지한 세번도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칠레와 미국 등은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 양허협상 결과를 TPP 협

상 양허안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다수의 TPP 회원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전략임. 

○ 그러나 TPP가 체결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협상에 후발 참여

할 경우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

업의 민감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우리나라는 TPP 회원국 중 많은 국가와 이미 FTA를 체결을 한 상태

이지만, 기체결 FTA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이 상대국에게 공개

가 된 상태이고 FTA마다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개

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TPP 회원국 간의 협상 결과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민감성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과 같이 TPP의 협상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

가가 있으므로, 이들 국가가 동조하여 TPP 협상을 기존 회원국과 우리나라

의 단독 협상이 아닌 기존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 간의 제2라운드(2nd 



74

Round) 협상으로 확장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예정되어 있는 미국 대선과 일본 총선 등과 같이 국제 정치·외교

분야의 크고 작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의회 비준 심의까

지 고려하면 TPP 발효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TPP 참여 시점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됨.

○ TPP 협상은 상품분야 이외의 규범분야에서는 기존의 WTO 협상보다 강화

된 협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참여 시 우리나라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

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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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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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
시

코
의

 T
R

Q
 양

허
황

단
: 
톤
, 
리
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
년
차

11
년
차

12
년
차

13
년
차

14
년
차

15
년
차

M
ilk
  
an
d 
 c
rea
m,
  
no
t  
co
nc
en
tra
ted
  

or 
 c
on
tai
nin
g 
 a
dd
ed
  
su
g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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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oth
er 
sw
ee
ten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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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er.

25
0,0
00

26
2,5
00

27
5,0
00

28
7,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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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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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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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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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00

3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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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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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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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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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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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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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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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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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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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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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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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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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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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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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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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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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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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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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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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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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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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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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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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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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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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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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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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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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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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0

2,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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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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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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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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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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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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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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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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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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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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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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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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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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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허

황

단
: 
톤
, 
리
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7년
차

8년
차

9년
차

10
년
차

11
년
차

12
년
차

13
년
차

14
년
차

15
년
차

16
년
차

17
년
차

18
년
차

19
년
차

20
년
차

Au
s

Ra
w 
Su
ga
r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60
,50
0

Ra
w 
an
d 
Re
fin
ed
 

Su
ga
r a
nd
 S
ug
ar 
  

Co
nta
ini
ng
 P
rod
uc
ts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4,5
00

Cr
ea
ms
 a
nd
 Ic
e 

Cr
ea
m

3,8
80
,50
0

4,1
13
,33
0

4,3
60
,13
0

4,6
21
,73
8

4,8
99
,04
2

5,1
92
,98
4

5,5
04
,56
3

5,8
34
,83
7

6,1
84
,92
7

6,5
56
,02
3

6,9
49
,38
4

7,3
66
,34
8

7,8
08
,32
8

8,2
76
,82
8

8,7
73
,43
8

9,2
99
,84
4

9,8
57
,83
5
10
,44
9,3
05

11
,07
6,2
63

11
,74
0,8
39

Co
nd
en
se
d 
M
ilk
 

5,0
00

5,3
00

5,6
18

5,9
55

6,3
12

6,6
91

7,0
93

7,5
18

7,9
69

8,4
47

8,9
54

9,4
91

10
,06
1

10
,66
5

11
,30
5

11
,98
3

12
,70
2

13
,46
4

14
,27
2

15
,12
8

Bu
tte
r 

2,0
76

2,1
39

2,2
03

2,2
69

2,3
37

2,4
07

2,4
79

2,5
54

2,6
30

2,7
09

2,7
90

2,8
74

2,9
60

3,0
49

3,1
41

3,2
35

3,3
32

3,4
32

3,5
35

3,6
41

M
ilk
 P
ow
de
rs

10
0

10
2

10
4

10
6

10
8

11
0

11
3

11
5

11
7

12
0

12
2

12
4

12
7

12
9

13
2

13
5

13
7

14
0

14
3

14
6

Ot
he
r D
air
y 

Pr
od
uc
ts 

2,8
47

3,0
18

3,1
99

3,3
91

3,5
95

3,8
11

4,0
40

4,2
82

4,5
39

4,8
11

5,1
00

5,4
06

5,7
30

6,0
74

6,4
39

6,8
25

7,2
34

7,6
68

8,1
29

8,6
16

Am
eri
ca
n 
an
d 

Ch
ed
da
r  
 C
he
es
es
 

5,0
00

5,1
50

5,3
05

5,4
64

5,6
28

5,7
96

5,9
70

6,1
49

6,3
34

6,5
24

6,7
20

6,9
21

7,1
29

7,3
43

7,5
63

7,7
90

8,0
24

8,2
64

8,5
12

8,7
68

Sw
iss
-ty
pe
, 

Eu
rop
ea
n-
typ
e 
an
d 
 

Ot
he
r C
he
es
es

5,0
00

5,2
50

5,5
13

5,7
88

6,0
78

6,3
81

6,7
00

7,0
36

7,3
87

7,7
57

8,1
44

8,5
52

8,9
79

9,4
28

9,9
00

10
,39
5

10
,91
4

11
,46
0

12
,03
3

12
,63
5

Ca
na
da

Ch
ee
se

3,0
00

6,0
00

9,0
00

12
,00
0

15
,00
0

18
,00
0

18
,18
0

18
,36
2

18
,54
5

18
,73
1

18
,91
8

19
,10
7

19
,29
8

19
,49
1

19
,68
6

19
,88
3

20
,08
2

20
,28
3

20
,48
6

20
,48
6

Sk
im
 M
ilk
 P
ow
de
r

2,0
00

4,0
00

6,0
00

8,0
00

10
,00
0

12
,00
0

12
,36
0

12
,73
1

13
,11
3

13
,50
6

13
,91
1

14
,32
9

14
,75
8

15
,20
1

15
,65
7

16
,12
7

16
,61
1

17
,10
9

17
,62
2

17
,62
2

W
ho
le 
M
ilk
 P
ow
de
r

66
7

1,3
33

2,0
00

2,6
67

3,3
33

4,0
00

4,0
40

4,0
80

4,1
21

4,1
62

4,2
04

4,2
46

4,2
89

4,3
31

4,3
75

4,4
18

4,4
63

4,5
07

4,5
52

4,5
52

Dr
ied
 Y
og
ur
t, 
So
ur
 

Cr
ea
m,
 W
he
y, 
  

an
d 
Pr
od
uc
ts 
of 

M
ilk
 C
on
sti
tue
nts

2,0
83

4,1
67

6,2
50

8,3
33

10
,41
7

12
,50
0

12
,62
5

12
,75
1

12
,87
9

13
,00
8

13
,13
8

13
,26
9

13
,40
2

13
,53
6

13
,67
1

13
,80
8

13
,94
6

14
,08
5

14
,22
6

14
,22
6

Co
nc
en
tra
ted
 M
ilk

33
3

66
7

1,0
00

1,3
33

1,6
67

2,0
00

2,0
40

2,0
81

2,1
22

2,1
65

2,2
08

2,2
52

2,2
97

2,3
43

2,3
90

2,4
38

2,4
87

2,5
36

2,5
87

2,5
87

Cr
ea
m,
 S
ou
r C
rea
m,
 

Ice
 C
rea
m,
   
an
d 

M
ilk
 B
ev
ere
s

1,4
16
,66
7

2,8
33
,33
3

4,2
50
,00
0

5,6
66
,66
7

7,0
83
,33
3

8,5
00
,00
0

8,5
85
,00
0

8,6
70
,85
0

8,7
57
,55
9

8,8
45
,13
4

8,9
33
,58
5

9,0
22
,92
1

9,1
13
,15
0

9,2
04
,28
2

9,2
96
,32
5

9,3
89
,28
8

9,4
83
,18
1

9,5
78
,01
3

9,6
73
,79
3

9,6
73
,79
3

Bu
tte
r a
nd
 B
utt
er 

Su
bs
tit
ute
s

75
0

1,5
00

2,2
50

3,0
00

3,7
50

4,5
00

4,5
45

4,5
90

4,6
36

4,6
83

4,7
30

4,7
77

4,8
25

4,8
73

4,9
22

4,9
71

5,0
21

5,0
71

5,1
21

5,1
21

Ot
he
r D
air
y 

Pr
od
uc
ts

1,2
50

2,5
00

3,7
50

5,0
00

6,2
50

7,5
00

7,5
75

7,6
51

7,7
27

7,8
05

7,8
83

7,9
61

8,0
41

8,1
21

8,2
03

8,2
85

8,3
68

8,4
51

8,5
36

8,5
36

Su
ga
r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Su
ga
r-
Co
nt
ai
ni
ng
 

Pr
od
uc
ts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9,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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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관세할당물량(TRQ)의 국제적 수입관리 운영   
현황분석과 시사점 

1. TRQ 논의 동향

○ WTO 농업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부문의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등장한 낮은 세율로 수입

이 허용되는 관세할당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의 

출현임.

- 특히 각국은 낮은 관세율로의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수입차액(rent)의 분배문제를 

해소하고 이들 수입물량이 해당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수입권 경매, 과거실적배분, 수입허가, 선착

순 등 다양한 수입관리방식을 운영해오고 있음. 

○ 1996년 이후 진행된 각국의 UR 협상 결과의 이행상황 점검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이 운영하고 있는 시장

접근물량의 다양한 관리방식이 무역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별 이행계획서에서 양허된 의무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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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면서,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한 수입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

로 이루어지도록 WTO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이에 TRQ 물량 수입관리 규율은 WTO DDA 협상을 통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수출국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

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반면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은 UR 이후 비관

세장벽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별 특성

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하지만 WTO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TRQ 관리방식의 예측가능성·투명

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 TRQ 수입관리 방식을 시장 중심으로 더

욱 발전시키고 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적인 TRQ 물

량 수입관리 방식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TO 농업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한 다양한 TRQ 물량관리방식에 대한 국제적 운영상황과 

우리나라의 현행 수입물량관리방식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고, WTO DDA 

농업협상의 TRQ 관련 규범 강화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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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Q 수입물량의 국제적 운영실태 

2.1. TRQ제도의 경제적 개념 

○ UR 농산물 협정에 의해 합의된 관세할당(TRQ)제도는 비관세장벽의 관세

화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고 수출국에 현행 혹

은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비관세장벽의 관세화과정에

서 야기되는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생산자 소득감소와 같이 수입국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방편으로 생긴 수출입국 간 타협의 산물임. 

○ 경제적 측면에서 TRQ제도가 갖는 의미를 <부도 2-1>을 통해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 관세할당제(TRQ)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로 설정된 시장접근물량(Q)까

지는 낮은 세율(t)이, 그리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세율(T)이 부과됨. 

- 이러한 이중관세제도와 함께 해당 품목의 국제시장이 경쟁적이고 수입

국이 소국이라는 가정은 실효적 수출공급곡선을 두 개의 수평선으로 나

타내게 함. 여기서 ES는 세계시장가격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

되는 낮은 세율(t) 부과 시의 초과공급곡선이며, ES는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율관세(T)하 초과공급곡선임. 

- 따라서 실제 수입시장에서의 실효적 수출공급곡선은 시장접근물량까지 

수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ES과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의 ES로 

나눠지고, 한편 여기서 Pd 와 Pw는 각각 국내시장가격과 세계시장가격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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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2-1.  TRQ 제도의 경제  의미

가격

Pd=Pw+T

Pw+t

Pw

Q 수입량

ES2

ES1

○ 엄밀한 의미에서 관세할당제는 수입국으로의 교역량유입에 제한을 두지 않

기 때문에 수량제한조치는 아니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양에 부과되는 

고율관세가 수입금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통적 수입쿼터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

○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가 설정된 고율관세보다 큰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관

세할당제는 수량 제한적 수입쿼터제와 상이할 것임.

- 즉 실질적으로 관세할당제가 수입쿼터제와 달리 보다 큰 무역기회를 보

장할 조건은 (Pd — Pw)>T에서임. 

-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만 고율관세부과 후에도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발

생하기 때문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이 조건은 주어진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질 일

종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실제 관세할당제의 무역에 대한 효과는 수입국

의 국내 수입수요상황을 보여주는 초과수요곡선에 의해 결정될 것임. 

○ 경제 이론적으로 수입수요곡선이 놓일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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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이 국제가격에 시장

접근물량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이 합해진 것으로 표시되는 수출공급곡

선(ES)하에 위치하는 경우임. 예를 들어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한 품목

이거나 국내 수요보다 많은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같은 상황이 발

생 가능함.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국의 수입은 실제 발생하지 않음(M=0). 

- 둘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수요 곡선이 국제가격에 시장접근세율 

부과 시의 수출공급곡선(ES)상에 위치하는 경우임. 이 경우는 일정량의 

수입을 발생시키나 낮은 세율로 수입기회가 보장된 시장접근물량보다는 

적은 교역이 이루어질 것임(0<M<Q).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할당제는 수

입량이 저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쿼터량보다 적은 한 통상적인 저관세로 

인한 수입과 같은 기능을 발휘함. 이 때 관세할당제는 하나의 단일관세에

서 수입되는 경우와 같고 국내외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부터 수입차액은 발생치 않음. 

- 셋째, 국내외 시장조건하에서 수입국의 수입수요곡선이 두 개의 수출공

급곡선, ES과 ES 사이에 위치하며 정확하게 수입이 양허된 시장접근

량(M=Q)만큼 이루어지는 경우임. 이러한 상황은 관세할당제를 단순한 

관세조치에 의한 수입제도와 구별되게 함.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 발

생하는 수입량은 만약 관세할당제가 시행되지 않고 단지 낮은 관세율이 

부과될 때 이루어지는 수입량(M)에 비해 적음. 따라서 실제 낮은 관세부

과 시에 야기되는 수입수요에 비해 적은 수입량만이 유입되는 이 같은 

상황은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해 수입차액을 발생시킴으로써 해당품

목의 수입기회와 수입량의 국내 판매에 대한 분배 문제를 야기함. 만일 

낮은 관세율에 의한 시장 접근량의 수입권의 조건 없는 배분은 수입권을 

보유한 기업에 위험 없는 쿼터렌트(Rent)에 해당하는 R=Pd—(Pw+t)만큼

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함.

- 마지막으로, 수입국의 높은 수입수요로 인해 수입수요 곡선이 시장접근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하는 고관세하의 수출공급곡선(ES)상에 

위치하는 경우임. 이 경우는 시장접근물량을 넘는 수입에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수요가 충분하여 실제 수입량은 양허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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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물량을 초과하게 됨. 이 때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부과되는 고관세를 더한 값, 즉 Pd=(Pw+T)

이고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위당 수입차액

은 R=T—t 수준임. 이러한 수입차액은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보

유자가 얻을 수 있는 단위당 최대 이윤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위에 언급된 관세할당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실제교역

상황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부도 2-2>와 같음.  

- <부도 2-2>의 <2-1>과 <2-2>에서처럼 관세할당제(TRQ)하에서 실제 수

입량(M)이 설정된 시장접근물량(Q)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부터 국내외 가격차에 기인한 수입차액(Quota rent)이 발생치 

않으나 실제 수입량이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는 수입차액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차액은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수입권이 누구에게 할당되느냐에 따라 수입업자, 수출업자 혹은 수출국, 

생산자단체, 수입국 정부 등에 귀속됨.

부도 2-2.  TRQ 제도와 실제 교역상황

               <2-1>                                   <2-2>  

가격

Pw+t

Pw

Q

ED

M=0 수입량

ES

Pd

Pw+T

가격 

Pw+T

Pw

Q

Pd=Pw+t

ED

M 수입량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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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4>  

수입량

가격

Pw+T

Pw+t

Pw

ED

Pd

Q=M

ES

Mt

가격

Pd=Pw+T

Pw+t

Pw

Q M

ED

수입량

ES

주: 빗금 친 부분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야기되는 수입차액을 나타냄.

- <부도 2-2>의 <2-3>과 <2-4>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인해 발

생하는 단위당 수입차액은 국내가격에서 세계가격에 시장접근물량 수입

에 부과되는 저세율을 더한 값을 뺀 것이고 총수입차액은 단위당 차액에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을 곱한 값임. 그러나 이론적으로 국내외시장조건

에 따라 수입국의 상황이 <2-3>과 <2-4>의 경우일지라도 종종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의 전부가 수입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시장접근물

량의 수입에 부가적인 행정요건이 요구되어 시장접근물량 수입권 획득

에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때 비록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낮은 세

율이 부과되더라도 실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은 설정된 물량보다 작을 

수 있음. 

○ 또한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중 선착순제도나 수입허가를 통한 수입권 배

분방식은 수입업자에게 주어진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과 잠

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해당품목의 전체 수입량이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수입되더라도 실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Q*)은 설정된 물량(Q)이

내에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임(부도 2-3의 <3-1> 참조). 

- 한편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증량되어 실제 양허된 

시장접근 수입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낮은 세율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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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Q<Q*. 특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국내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이 경우 시장

접근물량은 내생적 쿼터(Endogenous quota)의 성격을 가지며 구속

(Binding)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음(부도 2-3의 <3-2> 참조). 이러한 

경우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입차액은 설정된 시장접

근물량이 아닌 실제 수입된 시장접근물량에 기초하여 계산될 것임. 

부도 2-3.  TRQ 제도와 시장 근이행률 차이

        <3-1>  낮은이행률                         <3-2> 높은 이행률

    (거래비용발생  수입 리방식의 문제)                 (=내생  쿼터)

Pd=Pw+T

Pw+t

Pw

가격

수입량Q*<Q M

ED

ES
Pd=Pw+T

Pw+t

Pw

가격

수입량Q<Q* M

ED

ES

  

주: 빗금 친 부분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으로 야기되는 수입차액을 나타냄.

2.2. TRQ 물량 수입관리의 국제적 운영현황

2.2.1. TRQ 수입관리 방식 

○ WTO 협정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부문의 수입관리제도의 중요 요소로 등장

한 것이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과정에서 등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다양

한 수입관리방식의 출현임.

- 특히 각국은 낮은 관세율로의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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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수입차액(rent)의 분배문제를 

해소하고 이들 수입물량이 해당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국영무역, 수입권 경매, 과거실적배분, 수입허가 등 다

양한 수입관리방식을 운영해오고 있음.

○ 우선 가장 최근에 WTO 사무국에 의해 발간된 TRQ 관리방식과 수입이행률 

관련 자료(2013)를 토대로 국제적으로 운영 중인 수입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관세할당제는 2011년 기준으로 39개 국가에서 총 

1,094품목에 대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중 약 43.6%에 해당하는 

476개 품목은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가 아닌 단일 실행관세

(Applied Tariffs)의 적용만으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21

- 따라서 WTO 회원국에 의해 실제적 의미에서 관세할당제가 운영되고 있

는 품목은 618개 품목임.  

  

○ 한편 WTO 회원국의 관세할당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시장접근물량의 수

입관리방식은 대략 9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된 바에 의하면22 단일관세적용(Applied tariff),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 공매(Auction), 과거실적배분(Historical im-

porters), 수입국영무역(Import state trading), 생산자단체 혹은 협회(Producer 

Groups and Associations), 혼합방식(Mixed Allocation Methods), 기타(Other) 등

으로 구분됨<부표 2-1>.

- 위와 같이 9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TRQ 관리방식 중 국제적으로 가장 

21 물론 단일관세만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각국의 이행계획서상에 관세할당제 사용의 

권리를 보유한 이들 품목은 비록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각국의 의지에 따라 이중관세제도인 관세할당제로의 전환이 가능함. 

22 TRQ 품목의 설정을 통해 시장접근물량을 유지하는 WTO 회원국은 어떻게 각국이 

관세할당제를 유지하고 운영해 왔는지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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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이는 것은 단일관세(43.6%), 수입허가(20.7%), 공매(8.6%), 과거실

적배분(8.2%), 혼합방식(7.7%), 선착순(7.2%), 국영무역(2.5%) 등의 순임.

부표 2-1.  WTO에 통보된 TRQ 물량의 리방식별 품목 수와 비 (2011년 기 )

리 방식
단일
세

선착순
수입
허가

공매
과거
실

국
무역

생산자  
단체

혼합
방식

기 타 합계

품목 수 476 81 226 94 89 27 7 84 10 1,094

체차지비 (%) 43.6 7.2 20.7 8.6 8.2 2.5 0.6 7.7 0.9 100

주: 여기서 기타는 수입관리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불특정방식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 이렇게 WTO 회원국은 각국의 상황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관리방식을 채

택하여 운영 중임.

- UR 농업협상결과 TRQ 제도가 국제적으로 농산물 수입관리의 새로운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 각국은 다양한 수입관리 방식을 채택하

여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임.

 

○ 일반적으로 시장지향성이 높은 수입관리방식으로 알려진 단일실행관세, 선

착순, 수입허가, 수입권공매 등의 비중이 지난 10년간(2002~2011년) 평균 

기준으로 전체 수입관리방식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시

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 알려진 과거실적배분,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등은 18.2%로 나타남<부표 2-2>.

- 전체 TRQ 설정 품목 중 단일관세 적용으로 TRQ 물량을 배분하는 비중

은 2002년 42.1%에서 2011년 43.6%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수입

권공매, 과거실적배분, 국영무역, 혼합방식의 경우도 차지 비중이 증가

하였음. 

- 반면에 지난 10년간(2002~2011년) 전체 TRQ 설정 품목 중에서 선착순

과 수입허가를 통해 TRQ 물량을 배분하는 비중은 줄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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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TRQ 물량 수입 리방식별 품목 수  비  변화 추이(2002～2011년)

단 : 개수, %

리방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일 세 602 605 605 538 537 498 498 497 497 476

비 (%) 42.1 42.2 42.2 45.8 45.9 45.7 45.7 45.6 45.6 43.6

선착순 170 170 170 122 122 76 76 79 81 81

비 (%) 11.9 11.9 11.9 10.4 10.4 7 7 7.1 7.2 7.2

수입허가 347 358 351 226 225 225 226 226 227 226

비 (%) 24.3 25 24.5 19.3 19.2 20.7 20.7 20.7 20.8 20.7

공매 94 84 84 71 71 73 73 73 73 94

비 (%) 6.6 5.9 5.9 6 6.1 6.7 6.7 6.7 6.7 8.6

과거실 105 105 105 89 89 89 89 89 89 89

비 (%) 7.3 7.3 7.3 7.6 7.6 8.2 8.2 8.2 8.2 8.2

국 무역 26 27 28 26 27 26 26 26 26 27

비 (%) 1.8 1.9 2 2.2 2.3 2.4 2.4 2.4 2.4 2.5

생산자단체 8 7 6 6 7 7 7 7 7 7

비 (%) 0.6 0.5 0.4 0.5 0.6 0.6 0.6 0.6 0.6 0.6

기타 5 5 5 4 4 4 4 4 4 4

비 (%) 0.3 0.3 0.3 0.3 0.3 0.4 0.4 0.4 0.4 0.4

혼합방식 68 68 75 87 84 83 82 83 83 84

비 (%) 4.8 4.7 5.2 7.4 7.2 7.6 7.5 7.6 7.6 7.7

불특정 5 5 5 5 5 8 9 9 6 6

비 (%) 0.3 0.3 0.3 0.4 0.4 0.7 0.8 0.7 0.5 0.5

체 TRQ

품목 수
1,430 1,434 1,434 1,174 1,171 1,089 1,090 1,093 1,093 1,094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 TRQ 품목 수는 2002년 1430개, 2003년과 2004년 1434개, 2011년 1094개 등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함<부표 2-2> 및 

<부표 2-3>.

- 첫째, 신규가입국(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의 가입협상 결과 새로운 TRQ 

품목 출현 

- 둘째, 동유럽국가의 EU 가입(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

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바이나)으로 인한 TRQ 품목의 감소

- 셋째, 양허표 수정(XXVIII조)을 통한 TRQ 도입 및 폐지(캐나다, 중국, 

몰도바, 대만 등)

○ TRQ 설정 품목 수 기준으로 노르웨이(232개), EU(117)23, 아이슬란드(90

개), 콜롬비아(67개), 한국(63개), 베네수엘라(62개), 미국(54개), 남아공(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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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의 순으로 많은 수의 TRQ 품목이 운영 중임<부표 2-3>.

- TRQ 물량이 설정 중인 품목 수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WTO 회원

국 중 5번째로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음. 

  

○ 한편 WTO 사무국 통보자료에 의하면 TRQ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이 독점적

이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은 우리나라

(10개)를 비롯하여 일본(4개), 캐나다(1개), 태국(6개), 인도네시아(1개), 인도

(3개), 필리핀(1개), 바베이도스(1개) 등 27개 품목에 대해 사용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수입국영무역 방식에 의해 관리되는 총 27개 품목의 약 37%에 

해당하는 10개 품목이 우리나라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모든 TRQ 물량을 국영무역을 통해 운

영하는 품목은 2품목(쌀과 참깨)이며, 기존에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되

던 고추, 마늘, 양파, 메밀, 팥, 대두 등 8개 품목은 국영무역과 함께 수입

권 공매 혹은 실수요자 배 등 혼합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임.

23 EU 15개국의 경우 91개 품목, EU 25개국으로 확대 이후는 117개 TRQ 품목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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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주요국의 TRQ 리방식별 품목 수와 비 (2011년 기 )

  리방식
국가

단일
세

수입
허가

과거
실

공  
매

선착순
국
기업

생산자
단체

혼합
방식

기타+
불특정

계

미국 - - - -
33
(0.61)

- -
16
(0.30)

5
(0.09)

54

국 -
1

(0.01)
- - - - -

6
(0.6)

3
(0.3)

10

EU
1

(0.01)
64
(0.55)

6
(0.05)

-
20
(0.17)

- - -
26
(0.22)

117

일본 -
14
(0.70)

- - -
4

(0.06)
-

2
(0.10)

20

호주
1

(0.50)
-

1
(0.50)

- - - - - - 2

캐나다
1

(0.50)
6

(0.29)
5

(0.24)
-

4
(0.19)

1
(0.05)

-
4

(0.19)
1

(0.50)
22

뉴질랜드
3

(1.00)
- - - - - - - - 3

한국
1

(0.02)
21
(0.33)

16
(0.25)

4
(0.06)

-
10
(0.16)

3
(0.05)

8
(0.13)

- 63

스 스
5

(0.18)
10
(0.36)

1
(0.04)

4
(0.14)

- - -
8

(0.29)
- 28

아이슬란드
45
(0.50)

- -
45
(0.50)

- - - - - 90

노르웨이
212
(0.92)

1
(0.01)

7
(0.03)

12
(0.50)

- - - - 232

이스라엘
2

(0.17)
5

(0.42)
1

(0.08)
- - - -

3
(0.25)

1
(0.08)

12

만 - - -
13
(0.59)

- - -
4

(0.18)
5

(0.23)
22

태국
1

(0.04)
12
(0.52)

- - -
6

(0.26)
4

(0.17)
- - 23

인도네시아
1

(0.50)
- - - -

1
(0.50)

- - - 2

필리핀
3

(0.21)
-

10
(0.71)

- -
1

(0.07)
- - - 4

인도
1

(0.25)
- - - -

3
(0.75)

- - - 67

콜롬비아
53
(0.79)

-
5

(0.07)
2

(0.03)
- - -

7
(0.10)

- 67

바베이도스
6

(0.17)
29
(0.80)

- - -
1

(0.03)
- - 36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 

attachment excel 파일로부터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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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RQ 물량의 수입이행률

○ TRQ 수입관리방식별 시장접근계획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으로 나타나는 

수입이행률(Quota fill rate)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WTO 회원국에 의해 통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평균적으로 TRQ 물량의 

수입이행률은 2002~2011년 10개년 평균 약 63%수준임.

○ 2002~2011년 10개년 평균기준으로 수입관리방식별 수입이행률은 기타

(100%), 국영무역(70%), 단일관세(68%), 혼합방식(65%), 생산자단체(63%)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선착순(43%), 과거실적배분(57%), 수입허가

(59%), 공매(59%) 등은 상대적으로 수입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TRQ 물량의 수입관리방식으로 기타 방식으로 수입한다고 통보한 국가

는 캐나다, 이스라엘, 콜롬비아 세 나라가 있는데, 이들 국가는 시장점유

율에 따른 배분(캐나다), 추첨시스템(이스라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수입이행률이 전통적으로 높음. 

부표 2-4.  TRQ 리방식별 수입이행률 비교

단 : %

연도

수입 리방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단일 실행 세 69 66 67 63 63 69 69 73 72 73 68

선착순 50 49 46 49 48 58 39 40 28 27 43

수입허가 54 52 53 55 60 57 58 56 59 86 59

수입권 공매 51 56 48 59 64 63 61 57 62 64 59

과거실 배분 64 58 61 63 63 63 61 58 44 32 57

수입국 무역 73 66 76 75 71 74 73 69 54 N.A 70

생산자단체  회 75 60 68 47 63 60 62 56 75  63

기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혼합방식 61 66 67 66 67 66 63 69 64 60 65

불특정 44 43 45 45 45 49 57 49 46 46 47

연도별 단순 평균 

수입이행률
64 62 63 62 64 66 64 63 60 61 63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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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은 관세, 선착순, 공매 등 시장지향적 수입관리 방식의 

이행률이 과거실적배당이나 국영무역 등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에 비해 

보다 높을 것임.

○ 그러나 WTO 사무국이 배포한 수입관리 방식별 이행률 통계를 살펴보면 

TRQ 수입관리방식별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비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인 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생산자단체, 혼합방식 등의 시장

접근 이행률이 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보다 높음을 알 수 있음.

  

○ 이 같은 현상은 WTO 회원국 정부가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 민감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가 커 수입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국내 농업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회원국 정부가 이들 품

목의 수입관리방식 선택에 신중한 접근이 있었음.

- 민감품목들은 대부분 국영무역, 과거실적배분 등의 비시장지향적 수입관

리방식을 통해 관리해 왔으며, 이러한 민감품목 특성상 비시장지향적 수

입관리방식의 수입이행률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임. 

○ 한편 주요 WTO 회원국별 가장 최근에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

하여 시장접근이행률을 살펴보면 <부표 2-5>와 같음.

- 최근 연도 기준으로 설정된 시장접근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을 지표로 

한 평균 시장접근이행률은 브라질(100%), 호주(97%), 스위스(92%), 이스

라엘(91%), 캐나다(85%)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에 인도(10%), 태국

(45%), EU(48%), 미국(55%), 노르웨이(58%) 등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이

행률이 낮은 편임. 우리나라(61%), 중국(61%), 대만(61%), 일본(65%)은 

전체 WTO 회원국의 단순 평균 이행률 수준(6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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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주요국의 TRQ 수입 리방식별 시장 근이행률(2002～2011년 평균)

단 : %

     방식

국가

실행
세

(AT)

선착순
(FC)

수입
허가
(LD)

공  
매
(AU)

과거
실
(HI)

국
기업
(ST)

생산자
단체
(PG)

기타
(OT)

혼합
방식
(MX)

미통보
(NS)

단순 
평균 
수입
이행률

미국

국

호주

라질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EU

일본

한국

스 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필리핀

바베이도스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만

필리핀

-

98

100

-

78

71

-

-

46

83

78

73

67

n.a

100

4

n.a

54

-

82

47

-

-

66

-

-

65

-

-

-

-

-

-

-

-

-

-

-

-

-

-

87

-

-

70

-

68

51

57

42

83

22

-

-

n.a

34

-

-

100

87

-

-

-

-

-

-

100

-

95

42

95

46

78

-

-

-

-

-

-

43

-

-

96

-

78

-

71

68

-

83

100

93

-

53

-

-

-

-

100

-

57

-

-

-

99.6

-

-

-

98

93

-

-

-

100

n.a

22

15

n.a

-

-

-

-

-

-

-

-

-

-

-

41

-

-

-

-

-

77

-

-

-

-

100

-

-

-

100

-

100

-

-

-

-

-

-

-

-

-

-

-

100

-

-

73

35

-

-

98

-

88

-

8

81

97

-

-

-

-

-

-

-

100

72

-

47

-

-

-

-

-

-

-

-

-

-

-

-

-

-

-

-

-

-

-

55

61

97

100

85

78

82

48

65

61

92

58

75

59

n.a

45

10

n.a

91

61

79

주 1) WTO 사무국에 통보된 연도는 회원국별로 일부 상이하여 가장 최근에 통보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2) 바베이도스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0년 이후 해당국가가 미통보로 인해 수입이행

률 계측이 어려움.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년).

○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국영무역 방식을 통해 TRQ 물량을 수입하는 8개 국가

들의 최근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영무역 수입이

행률은 인도(15%), 태국(22%), 한국(93%), 일본(98%), 캐나다(99.6%), 필리

핀(100%)의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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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바베이도스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TRQ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

아 계산에서 제외되었음. 

2.2.3. TRQ 물량 수입의 부가조건 요구 현황

○ 여러 WTO 회원국이 시장접근물량 관리대상으로 통보한 품목의 수입 시 하

나 이상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기준

으로 전체 TRQ 물량 관리 1,094개 품목의 약 12%에 해당하는 132개 품목

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에 부가적인 조건이 요구되고 있음.

-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시장접근물량에 자주 요구되는 부가적인 조

건에는 과거무역경험, 수출증명, 수입할당량제한, 국내산구매규정 등이 

있으며 종종 동시에 두 가지 부가조건을 요구하기도 함<부표 2-6>.

- 다만 전체 TRQ 대상 품목에서 부가조건이 요구되는 품목 비중은 2002년 

17.1% 수준에서 2011년 12.1% 수준으로 하락되고 있음. 

부표 2-6.  TRQ 물량 수입을 한 추가조건 부과 황

단 : 개수

부가 조건
TRQ 품목 수

2002 2005 2007 2009 2011

국내산 구매규정
수입할당량 제한
수출증명
과거무역경험

국내산구매+수입할당량제한
국내산구매+과거무역경험
수출증명+수입할당량제한
과거무역경험+수출증명

43
98
22
72
3
0
1
6

12
20
22
68
1
0
1
6

11
22
22
68
1
0
1
6

11
20
22
69
1
0
1
6

12
20
22
70
1
0
1
6

부가조건 품목 수(A) 245 130 131 130 132

체 TRQ 품목 수(B) 1,430 1,174 1,089 1,093 1,094

TRQ 체 품목 차지비 (A/B, %) 17.1 11.1 12.0 11.9 12.1

자료: WTO(2013). TN/AG/S/26/Rev.1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 Rates(2002~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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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요국의 국영무역 품목별 TRQ 수입물량의 국제적 운영상황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10개년(2002~2011년) 평균 기준으로 다양한 

TRQ 수입관리 중 국영무역을 통한 평균 수입이행률은 70%로 전체 평균 

63%보다는 높았던 반면에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통보한 기타(100%) 방식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WTO 회원국 중 국영무역 방식을 통해 특정 품목의 TRQ 물량을 수입한다

고 통보한 국가는 총 8개 국가의 최근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

여 산출한 국영무역 수입이행률은 인도(15%), 태국(22%), 한국(93%), 일본

(98%), 캐나다(99.6%), 필리핀(100%)의 순이었음. 

- 참고로 바베이도스와 인도네시아는 최근 TRQ 관련 사항을 통보하지 않

아 직접 비교가 어려우나 1995~2000년 통보자료로 계산한 결과 국영무

역 수입이행률은 인도네시아 100%, 바베이도스 99%였음. 

 

○ 국영무역 방식을 통한 TRQ 물량 수입이행률이 평균적으로 다른 방식에 비

해 일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국가별/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상이함.

- 최근 통보한 자료(2002~2011년)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가별 품목별 수입이

행률은 필리핀 쌀(100%), 한국 팥과 참깨(100%), 일본 밀(93%) 인도 해바

라기유 (54%), 태국 마늘, 옥수수, 팜유(0%)까지 매우 다양한 수입이행률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낮은(혹은 무세) 관세율이 부과되는 TRQ 물량의 수입관리 차원에

서 어떤 국가가 국영무역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TRQ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일반적인 관세화 대상 품목의 경우 UR 농업협상 결과로 비관

세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관세화로 전환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국내수요의 부족, 국제가격의 상승, 국내가격의 하락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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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TRQ 물량 수입이행률이 낮을 수 있는 것임. 

- 물론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대우 조치를 받은 기간 동안의 한국, 일본, 필

리핀의 경우는 설정된 TRQ 물량이 수출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보장이

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수입물량으로 해석되어야 함. 

부표 2-7.  일본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낙농품 95 92 98 96 99 99 100 96 99 n.a 97
과거
무역
경험

88 99 98 92 95 92 92 91 94 n.a 93
과거
무역
경험

보리 100 100 100 100 100 93 90 100 98 n.a 98
과거
무역
경험

100 99 100 100 100 90 99 99 99 n.a 98
과거
무역
경험

부표 2-8.  캐나다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버터 100 100 99 100 100 99 99 100 n.a n.a 99.6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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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한국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감자 66 100 100 98 96 100 89 63 … … 89 없음

양 30 100 100 100 100 91 92 86 … … 87 없음

마늘 100 72 100 100 100 93 79 28 … … 84 없음

고추 31 67 99 98 91 93 97 95 … … 84 없음

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없음

생강 100 53 100 100 100 97 100 100 … … 94 없음

100 80 100 100 100 100 100 100 … … 97 없음

메 100 100 100 100 98 100 100 87 … … 98 없음

땅콩 65 88 100 84 100 100 100 100 … … 92 없음

참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없음

주: WTO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3년도 쌀 수입이행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나 

이것은 연도별 실제 수입기간 산정으로 인한 오류로 판단됨. 특히 2003년도는 쌀 관세

화 유예기간으로 실제로는 100% 수입이행률을 보였다고 볼 수있음. 아마도 2003년도 

말에 수입되지 않은 쌀 의무수입 물량을 2004년도 초로 이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하였

으나 WTO 수치는 100%를 넘는 수입이행률은 100%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에 발생한 오류로 판단됨.

부표 2-10.  태국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양 100 12 100 57 53 100 92 97 95 … 78 없음

마늘 0 0 0 0 0 0 0 0 0 … 0 없음

코코넛 4 3 5 5 4 4 4 4 4 … 4 없음

옥수수
(사료용)

0 0 0 0 0 0 0 0 0 … 0 없음

팜유 0 0 0 0 0 0 0 0 0 … 0 없음

에고치 6 3 17 26 9 7 10 6 4 … 1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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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1.  필리핀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100 100 100 n.a n.a n.a n.a n.a n.a n.a 100 없음

부표 2-12.  인도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2002～11년) 

부가
조건

옥수수 … 0 0 0 0 0 1 3 … … 0.8 없음

유채유/
겨자유

미통보 없음

해바라기
유

… 69 27 46 64 … … … … … 52 없음

부표 2-13.  인도네시아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년 
이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1995～2000년) 

부가조건 

100 100 100 100 100 100 미통보 100 국내산구매조건

부표 2-14.  바베이도스의 국 무역 품목 수입이행률

단 : %

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년 
이후

단순평균 
수입이행률
(1995～2000년) 

부가조건 

94 100 100 100 100 100 미통보 99 없음

○ GATT/WTO 체제에서 국영무역제도는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실

제 1947년 설립된 GATT 역시 국제무역의 합법적인 참가자로서 국영무역

기업을 승인하고 GATT 1947과 1994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하여 비차별원

칙을 근간으로 하는 행위지침을 마련하였음.

- 이처럼 국제적으로 국영무역 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무역에 대한 

정부개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왜곡의 가능성과 폐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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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국영무역의 정의와 의무사항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국영무역에 관한 GATT 혹은 WTO 차원의 규범은 전통적으로 국영

무역 자체의 존폐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국영무역기업이 야기할 수 있는 무

역왜곡효과의 제거 및 투명성확보에 있음.

- 이로 인해 지금까지 WTO 차원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영무역기업 활동

의 투명성 부족과 이들 기업의 무역왜곡 가능성을 근거로 국영무역기업

에 적용되는 규율 강화에 대한 것임. 

- 선 수출국영무역의 경우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약속 우회를 막기 위한 규

범 강화의 필요성을 논의 중이고, 수입국영무역의 경우는 수입제한 가능

성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 즉 국영무역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통보장치의 강화와 잠재적 수출보조효과나 수입

제한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음.

○ 한편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 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영

무역은 식량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며, 특히 국영무

역 관련 GATT 제1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sideration) 및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ory way)에 입각하는 한 국영

무역제도는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현행 WTO 규정이 수입국영무역기업에게는 이미 시장접근물량, 저

율관세와 고율관세 등에 대한 양허 등을 통해 이미 엄격한 규칙을 적용

하면서 매우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되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은 투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히 수입국영무역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기보다는 일반적인 

TRQ 관리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음. 

○ 참고로 GATT 제1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업적 고려(commercial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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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ration)’을 근거로 우리나라 쌀의 경우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으나 만일 이 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선 아예 용도 제한 없이 쌀

을 수입허용해야 할 것임.

- 또한 만일 상업적 고려 차원에서 반드시 밥쌀용을 수입해야 한다면 UR 

협상 타결 후 1995~2004년까지 1차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가공용으로만 

쌀을 수입한 것은 우라나라가 국제규율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승자박이 될 것임. 

- 실제 UR 협상은 TRQ 물량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없이 관세화 

전환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UR 협정 이행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다양한 

TRQ 수입관리 방식의 출현뿐 아니라 TRQ 물량 수입을 위한 자격제한, 

용도제한 등 부가적 조건들이 많이 출현한 것임. 

- 물론 앞으로 DDA 농업협상에서 어떤 형태로 TRQ 물량 관리 방식에 대

한 규율이 제정되는가에 따라 용도제한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이미 한-

미 FTA 협정에서 이와 같은 원칙에 합의한 바 있으나 쌀은 양허제외로 

해당 사항 없음). 

- 특히 국제적인 관행은 이해 당사국이 국제규범 위반을 이유로 WTO 분

쟁해결기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실제 분쟁으로 전개되지 않기 때

문에 많은 국가가 명확히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가능한 자국에 

유리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제규범을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음. 

- 만일 이해당사국이 국제규범 위반을 근거로 분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일

정기간 이해당사국 간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

지 않아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이 구성되어 패소 판정을 받더라도 해당 

관행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임. 즉 국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미리 포기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통상이익 확보 측면에서 

분쟁해결기구에 상대국을 제소하는 경우도 많으나 다른 나라로부터 제

소를 많이 당하는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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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경우도 너무 국제적 무역 분쟁 발생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

○ 특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일본이 쌀의 경우 1㎏

당 341엔이 부과되는 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일본이 매년 미국쌀 5만~10

만 톤을 TRQ 물량 증량 방식으로 추가 구매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

으로 보이는 상황을 감안할 때 미리 밥쌀용 쌀 수입은 향후 우리나라가 

TPP 협상에 참여하여 미국, 호주 등 쌀 수출국과의 가입 협상 시 오히려 

밥쌀용 쌀 수입을 요구하는 미국과 호주와의 협상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

용할 수 있는 유용한 협상 카드를 미리 포기한 것이 될 수도 있음. 

- 일본이 미국, 호주 등에 TPP 협상에서 쌀에 대해 추가적인 TRQ 물량을 

제공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실제 TPP 가입 협상에서 우리 정부

의 쌀에 대한 현행관세 유지와 TRQ 물량 추가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기

본 입장 관철에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국영무역 관리 품목을 줄여 현재는 2개 품목

(쌀과 참깨)을 제외하고 기존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대부분을 혼합방식(국영

무역+공매, 국영무역+실수요자 배정 등)으로 전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WTO 자료에는 너무 많은 품목이 국영무역으로 알려져 있어 국제적으

로 국영무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적극적으로 TRQ 물량 관리 방식을 자발적으로 시장 지향적 방식

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리고, 실제 운영상황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품목

별 TRQ 수입관리 방식을 WTO에 통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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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5.  우리나라 WTO TRQ 품목별 운  황

구분 품목 수입 리기 비고

 단일방식 운용 : 52품목

국 무역

(2품목)
, 참깨 농림축산식품부, 유통공사

지정된 기 만이 수입 

매  수입이익  징수

수입권공매

(3)
인삼, 생강, 밤 유통공사, 산림조합

수입권공매 주 기 의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

실수요

자 

배정

(47)

실

기  등 

배정

(18)

보리, 종돈, 감자‧변성 분, 

고구마 분, 유당, 

에틸알코올, 보조사료, 

종계, 버터, 매니옥, 

맥주맥, 옥수수 등

한국 분·당 회, 

제지 회, 콘 회, 농 , 

유가공 회, 사료 회, 

단미사료 회, 양계 회, 

주류산업 회 등

가공시설확보 등 일정 

자격요건 구비 필요

선착순

(29)

감귤류, 연유, 

감자(종자용), 

매니옥펠리트, 유장, 호 ,  

탈지분유, 잣 등

농 , 국립종자원, 

한잠사회, 

생사수출입조합, 묘목 회, 

산림조합 등

수입 추천신청 

선착순 배정

(자격제한 없음)

 여러 방식 혼합운용 : 11품목

국 무역

수입권공매

(3)

마늘, 양 , 메 ‧기타곡물 유통공사

국 무역품목이나 

일부물량 수입권공매 

방식 혼합 운용

국 무역

실수요자배정

(2)

녹두·팥, 두

유통공사, 

한국 두가공 회, 

한국사료 회

국 무역품목이나 

일부물량 과거실 기  

배정방식 혼합 운용

국 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1)

고추 유통공사

국 무역, 수입권공매, 

과거실 기  배정방식 

혼합 운용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5)

감자(종자용 이외), 천연꿀, 

참기름과 그 분획물, 

낙화생, 추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 앙회

수입권공매방식 이외 

과거실 기  배정 등

방식 혼합 운용

계 63품목 21기

2.2.5. TRQ 운영관련 국제적 분쟁 현황

○ WTO 출범 이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497개의 분쟁 사례가 있으며, 그중 

농산물은 31개, 농식품은 109개의 분쟁사례가 있으며, 특히 TRQ 물량 수입

관리와 관련한 대표적인 분쟁은 다음과 같은 4건이 있음.24 

- EU 바나나 수입제도 및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미국, 과테말라, 온두

24 WTO 분쟁사례 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dispu_status_e.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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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멕시코 제소)

- EU 냉동가금육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브라질 제소) 

- 필리핀 돼지고기와 닭고기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미국 제소)

- 미국 땅콩 TRQ 물량 관리 관련 분쟁(아르헨티나 제소) 

가.  EU 바나나 TRQ  분쟁 

○ 전통적으로 EU는 바나나 수입과 관련하여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국가(일명 ACP 국가)의 바나나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해 왔음. 

- 그 결과, EU는 WTO 농업협정 이행과정에서 기존 ACP 국가로부터의 수

입실적을 반영하여 약 860만 톤의 TRQ 물량에 대해서는 ACP 국가에 무

관세로 수입기회를 보장해 주었으나 비ACP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

로 적은 TRQ 물량(200만 톤)을 설정하고 1톤당 100ECU의 시장접근 세

율를 부과하였음. 

- 또한 TRQ 물량을 초과하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서도 ACP 국가 외 비 

ACP 국가 간에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남미에 진출하여 바나나

를 수출하고 있는 치키타(Chiquita)나 돌(Dole) 등의 기업을 보유한 미국

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등 중남미 바나나 수출국이 제소한 것임. 

○ WTO 패널은 EU의 바나나 수입정책이 차별적이고 WTO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정하였음.

- EU의 바나나 TRQ 물량에 대한 회원국 간 차별적 관세부과는 최혜국 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WTO 정신에 반하는 규범 위반으로 판정됨.  

- 그러나 EU가 WTO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자 미국은 핸드백, 지갑, 건전

지, 커피메이커, 목욕용품 등 EU의 수출품 일부에 대해 100%의 보복 관

세를 부과함. 

- 최종적으로 2001년 4월 미국과 EU는 바나나 무역 분쟁 해소에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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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U가 미국 및 중남미의 바나나 수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대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며, 2001년 7월 1일 미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함.

부표 2-16.  WTO 농산물 TRQ 련 분쟁 사례

제소 

연도 
제소국 피소국

분쟁

번호 
주요 내용  결과 

1995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미국

EU DS16

EU는 바나나 수입제도와 

련하여 국, 랑스가 과거

에 식민지로 지배했던 아

리카, 카리 해, 태평양 지역

국가(ACP)의 바나나에 해

서는 기존 수입실 을 반

하여 TRQ 물량(약 860만 

톤)에 해서는 무세를 부과

하 으나 비ACP 국가에 

해서는 TRQ 물량(200만 톤)

에 해서는 톤당 100ECU의 

세율를 부과하 으며, TRQ 

물량을 과하는 바나나 수

입에 해서도 ACP 국가 외 

비 ACP 국가 간에 차별 인 

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이 

제소함. 남미에 진출하여 바

나나를 수출하고 있는 치키타

(Chiquita)나 돌(Dole) 등 미

국의 규모 랜테이션 기업

들에겐 차별 인 제도임. 

WTO는 EU의 바나나 수입

정책이 WTO 규정에 어

나고, 차별 이라고 1999년 

정하 으나 EU가 WTO

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자 

미국은 핸드백, 지갑, 건

지, 커피메이커, 목욕용품 

등 EU의 수출품 일부에 

해 100%의 보복 세를 

부과함. 최종 으로 2001

년 4월 미국과 EU는 바나

나 무역 분쟁 해소에 격 

합의하고 EU가 미국  

남미의 바나나 수출에 

한 차별을 시정하는 신 

미국은 보복 세를 철회하

기로 약속했으며, 2001년 7월 

1일 미국이 보복 세를 철

회함으로써 8년 동안을 끌

어온 미·EU 바나나 쟁이 

종료됨. WTO 차원에서는 

공식 으로는 2012년 분쟁

이 종결됨. 

1997 라질 EU DS69

라질은 EU가 냉동 가 육

에 해 1992년 양자 상을 

통해 합의해  무 세 

TRQ 물량(15,500톤)이 자국

에만 용되는 시장 근 기

회라 주장하며, EU가 WTO 

출범 이후 이 물량을 최혜국 

우원칙에 따라 로벌

(global) 쿼터로 다른 국가

들에게 시장 근 기회를 보

장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제

소함. 

분쟁 패 은 라질이 주장

과 달리 EU의 가 육에 

한  TRQ 수입 할당 방식으

로 최혜국 우에 입각한 

로벌 쿼터로 배분하는 것이 

국제규범 반이라 볼 수 없

다고 정하 으나 수입허가

차 정문 1조 4(a)와 련

하여 TRQ 련 정보는 최

소한 개시 21일 이 에 공표

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구범 

반일 정함. 1998년 양측

의 합의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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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 냉동가 육 TRQ  분쟁 

○ 브라질은 EU가 냉동가금육에 대해 1992년 양자협상을 통해 브라질에 합의

해 준 무관세 TRQ 물량(1만 5,500톤)이 자국에게만 적용되는 시장접근 기

회라 주장하며, EU가 WTO 출범 이후 이 물량을 최혜국 대우원칙에 따라 

글로벌(global) 쿼터로 다른 국가에게도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한 것에 이의

를 제기함. 

- WTO 분쟁 패널은 브라질이 주장과 달리 브라질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EU가 냉동가금육에 설정된 TRQ 할당물량을 최혜국 대

우에 입각하여 글로벌 쿼터로 배분하는 것이 국제규범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음.

- 다만 EU가 TRQ 물량 운영 시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a)와 관련하여 

TRQ 관련 정보는 최소한 개시 21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WTO 규범 위반이라 판정하였고, 1998년 양측의 합

의로 종결함. 

다.  필리핀 돼지고기, 닭고기 TRQ  분쟁 

○ 미국은 필리핀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TRQ 물량 수입과 관련하여 필리핀 정

부가 TRQ 수입물량의 수입 승인 시기를 지체하여 실제 연도별로 시장접근 

기회가 보장된 TRQ 물량이 수입되지 않아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출

에 피해를 보았다며 제소함. 

- 필리핀의 TRQ 운영방식에 대한 투명성 강화 차원의 규정 변경으로 양국

이 2008년 상호 합의로 종결하였음: TRQ 물량 수입 승인 공표시기를 연

초로 앞당기고, TRQ 물량의 수입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할당받은 TRQ 

물량보다 수입 이행률이 낮을 경우 차년도에 수입할당 물량을 줄여나가

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착순 방식으로 TRQ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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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땅콩 TRQ  분쟁 

○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땅콩 TRQ 수입과 관련하여 UR 협상 당시 양국 간 

합의된 바와 달리 아르헨티나 땅콩에 대한 수입보장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상업적 손실을 입었다며 협의를 요청하였음.

- 그러나 1997년 아르헨티나가 분쟁 협의 요청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않

은 상태이며 추측컨대 앞서 진행된 브라질과 EU 간 냉동가금육에 대한 

TRQ 물량 국별 쿼터보장과 관련한 패널 판정결과를 보고 아르헨티나 측

이 더 이상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이루어진 WTO 차원의 TRQ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볼 때, 

TRQ 물량 관리와 관련하여 수입관리방식이 차별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아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해당사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우선 협의를 요청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음.

- 하지만 TRQ 수입이행률이 낮다고 분쟁을 제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

됨. 예컨대 국제적인 TRQ 물량 수입이행률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TRQ 

수입이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이를 근거로 분쟁을 제기한 

건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분쟁 건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TRQ 물량 운영방식이 뒤에 논의되는 WTO DDA 협상의 TRQ 

운영 관련 발리 합의안, 그리고 한·미 FTA에서 합의돤 약속 수준에서 투

명하게 비차별적으로 운영될 경우 수입이행률이 낮더라도 무역분쟁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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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7.  WTO 농산물 TRQ 련 분쟁 사례(계속)

연도 제소국 피소국 분쟁번호 주요 내용  결과 

1997 미국 필리핀 DS74

필리핀의 돼지고기와 닭고기 TRQ 

물량 수입 리 방식 련 시장

근물량에 한 필리핀 정부의 쿼

터신청 승인 지체로 연도별 TRQ 

수입이행률이 낮다는 이유로 미국

의 제소: 필리핀 정부가 TRQ 수

입물량의 수입승인 시기를 지체하

여 실제 연도별로 시장 근 기회

가 보장된 TRQ 물량이 수입되지 

않아 미국산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출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      

필리핀의 TRQ 물량 운 방식

에 한 규정 변경으로 양국이 

2008년 상호 합의로 종결: 

TRQ 물량 수입 승인 공표시

기를 연 로 앞당기고, TRQ 

물량의 수입 승인받은 수입업

자가 TRQ 수입이행률이 낮을 

경우 차년도에 수입할당 물량

을 여나가거나 경우에 따라

서는 선착순 방식으로 TRQ 

운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함

으로써 분쟁이 종결됨.      

1997 아르헨티나 미국 DS111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땅콩 TRQ 

수입과 련하여 UR 상 당시 

양국 간 합의된 바와 달리 아르

헨티나 땅콩에 한 수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상업  손실을 입

었다며 의를 요청하 으나 구

체 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음. 아마도 미국이 UR 상 

당시 아르헨티나에게 보장한 국

별 쿼터량보다 은 물량을 수입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1997년 아르헨티나의 분쟁 

의 요청 이후 더 이상 진 되

지 않은 상태임: 추측컨  앞

서 진행된  라질·EU 간 냉

동가 육에 한 TRQ 물량 

국별 쿼터 보장과 련한 패

 정결과를 반 하여 아르

헨티나 측이 더 이상 분쟁해

결을 한 패  구성을 요청

하지 않은 상태로 단됨. 

3. TRQ 수입관리 관련 WTO DDA 협상 논의 동향과 합의내용

3.1. WTO DDA 협상 논의 동향   

○ TRQ 물량 수입관리 규율은 WTO DDA 협상을 통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6년 이후 진행되어온 각국의 UR 협상 결과의 이행상황 점검과정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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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은 수입국이 운영하는 시장접근

물량의 다양한 관리방식이 무역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별 이행계획서에서 양허된 의무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

서, 관세할당제도(TRQ)를 통한 수입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WTO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음. 

-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입국이 관세할당제도(TRQ)하의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국영무역, 수입권공매제도 등 다

양한 수입관리방식들이 ‘GATT 1994’ 제1조(일반적 최혜국대우), 제2조

(양허표), 제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제13조(수량제한

의 무차별 적용) 규정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2001년 출범한 WTO DDA 농업협상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

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자국의 실질적인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

서 투명하고 시장지향적인 관세할당제도(TRQ)의 확립과 무역 왜곡적 수입

관리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방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음.  

-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수출국들은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품목군 내 특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최종용도제한, 국내산 구

매조건 연계 등의 부가조건 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반면에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은 UR 이후 비관

세장벽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별 특성

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하지만 WTO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TRQ 관리방식의 예측가능성·투명

성·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TRQ 규범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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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8.  TRQ 물량 수입 리 련 농산물 수출입국의 기본입장

수출국

◦ 엄격한 리지침 제정: 호주 등 언즈국가, 미국, 인도 등 개도국

  ① TRQ 리의 측가능성·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② 수입국 최종수요자에 한 수출국 공 자의 자유로운 시장 근 보장

  ③ 수출국 공 자 간 는 국내외산 간 무차별원칙 보장

  ④ 추가 인 부수  요건 부과 지

   - 내국산 사용 는 수출조건부 TRQ 배정 등 철폐

   - 생산자단체를 통한 TRQ 리(국 무역 지정 포함) 폐지 

   - 소매업자·최종소비자에게의 TRQ 배정 제한 지

   - 최종 소비용도 제한 요건 부과 지

  ⑤ 미소진 TRQ 재배분원칙 마련

  ⑥ In-quota 세  Mark-up 인하 등

수입국

◦ 신축 인 리지침 제정: 한국, 일본, 스 스, 노르웨이, EU 등 NTC 국가

 ① TRQ 련 규범은 측가능성·투명성·공정성  무차별성 강화에 국한

 ② 수입국의 다양한 품목별 국내시장상황(수 , 가격, 기존질서 등) 고려 

다양한 수입 리방식 인정

○ 지난 UR 농업협정이 TRQ 수입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담고 있지 않아  

TRQ 수입관리에 대한 규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입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하지만 수출국이 주장하는 수입국영무역의 철폐 주장이나 품목군 내 특

정 세번에만 물량배정 금지, 최종용도제한 금지 등은 수입국의 입장에서 

TRQ 수입관리의 자율권이나 국내정책과의 연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수

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에 DDA 농업협상은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수입관리방

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각국에게 신축성과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수입국의 입장을 반영하되, 수출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TRQ의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제도적 장치25의 마련

25 예컨대, TRQ 소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다 시장지향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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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TRQ 소진율이 낮을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타협안이 도출되어 논의 중임.

3.2. TRQ 수입관리 관련 WTO 농업협상 합의(안)의 주요 내용

○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개시 이후 처음으로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농산물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 개선을 비롯하여 개도국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을 위한 평화조항 적용, 

농업분야 일반서비스 국내허용보조 항목추가(홍수통제, 가뭄관리, 토양보

전)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음. 

○ 발리 패키지는 DDA 협상 의제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인 ① 무

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② 농업(agriculture), ③ 면화(cotton), ④ 개발 및 

최빈개도국(development and LDC issues) 분야의 10개 합의문(Ministerial 

Decision)으로 구성됨.

- 조기수확 대상 의제란 DDA 모든 의제의 일괄타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합의 가능한 분야로 정한 것을 의미함.

 

○ 특히 농업의제 중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에 대한 합의는 2008년 12월 배

포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과 2012년 9월 브라질이 개도국 

수출국 모임인 G20 국가를 대표하여 제안한 TRQ 관리방식 규율 강화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TRQ 관리개선은 UR 협상결과에 따라 설정된 농산물쿼터가 상대적으로 낮

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수입이 해당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현상, 일명 

TRQ 미소진(underfill)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출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

○ 각료결정문 형태로 합의된 TRQ 물량 수입관리개선에 대한 주요 내용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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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본문(15개 조문)과 부속서로 나뉘어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은 90일 전 

TRQ 입찰 등 정보 공표, 30~60일 이내 TRQ 신청처리완료 등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이고, 부속서는 TRQ 물량 수입률을 높이기 위한 메

커니즘에 대한 내용임.

○ 핵심적인 내용은 UR 수입허가절차협정문에 기초하여 TRQ 관리가 투명하

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TRQ가 미소진될 경우 해당 기간 내 다시 재배분

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 A)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임. 

 

○ 발리 각료회의 결정문(15조문, 2개 부속서)에 따르면 우선 TRQ 수입물량 

관리는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UR 협정문의 ‘수입허가’로 간주되고, 이에 따

라 동 협정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강화된 요

건을 충족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a)와 관련하여 TRQ 관련 정보는 최소

한 개시 90일 이전에 공표되어야 함.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4항(a)은 

정보공개의 시한규정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최소한 21일 이전에 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TRQ 관련 정보는 TRQ 개시 90일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허가절차협정문보다 강한 시한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 둘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6항과 관련하여 TRQ 물량 신청자는 오직 

하나의 행정기관에만 (쿼터)를 신청하도록 함. 이는 TRQ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규정임. 수입허가절차협정문 1조 6항은 

원칙적으로 1개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3개까지 허용

하고 있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화된 TRQ 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셋째,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f)와 관련하여 쿼터신청 처리기간은 신

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30일 이내에, 그리고 모든 신청서가 동시에 고려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이는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

조 5(f)항(신청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선착순 배분의 경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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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서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

정을 원용한 것으로 수입허가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임.  

- 넷째,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합의문 3조 5(i)와 관련하여 TRQ 허가서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단위로 발급되어야 함. 예를 들어 고추

에 대한 수입권을 할당할 경우 경제적 물량이 최소한 1톤이라고 가정하

면 이보단 적은(예: 0.1톤) 단위로 수입을 허가할 경우 실제 수입이 원활

하지 못할 것임.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i)에서는 경제적인 수량에 대

한 허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

고 있는 것임. 

- 다섯째, TRQ 소진율(TRQ 물량 대비 실제 수입물량)은 공개되어야 하며, 

TRQ 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합의문 3조 2항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이상의 행정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 

일치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국은 TRQ 미

소진이 필요 이상 제약을 가져오는 행정절차에 기인하지 않음을 보장해

야 함. 즉 TRQ 소진율(fill rate)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

업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미소진 쿼터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섯째, 민간에게 할당된 수입허가권이 정상적인 상업적 운영에 따라 예

상되는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완전히 소진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경

우, 수입국은 미소진 이유를 조사하고 수입허가절차협정문 3조 5(j)항에 

따라 새로운 수입허가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미소진 원인을 적절히 고려

해야 함. 또한 TRQ가 미소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에 대한 

합리적인 상업적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을 가지

고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동 수입권을 다른 잠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

도록 요청해야 함. 이는 TRQ가 미소진되었을 경우 재할당에 관련된 조항

임. 핵심은 수입국은 부속서 E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효과적

인 재할당 메커니즘26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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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째,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

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합의에 따라 설정된 회원국의 (TRQ 관리)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부표 2-19.  TRQ 리방식 련 각료결정문 주요 내용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투명성 강화
(1～12조)

TRQ 개시  신청 등 공표(최소 90일 
, 30～60일 내에 신청처리), 불필요한 

지연 지 등 TRQ 운 의 투명성 강화

TRQ 리의 투명성강화로 수입국

들의 TRQ 의무 이행 부담 증가

-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수입허가 
련 고시 개선 필요 

미소진 
메커니즘
(부속서 A)

수입국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 등 경우에 수입국은 TRQ 리방

식 변경 의무 부담(선착순 는 비조건
 허가)

- 개도국은 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지 를 
가지고 있어 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이 없으나 개도국 지  상실

시 향 있음.

미소진 
메커니즘 
재검토
(13～15조)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커
니즘의 개도국 S&D 유지여부 등 결정

- 미합의 시, 용 유보 선진국 용제외

개도국 S&D 수정여부 련 미국
과 국 등의 립을 감안, 사무총

장이 재안을 제시, 합의를 도출

미소진 
메커니즘 
유보 선진국
(부속서 B)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합의 시, 목록
에 등재된 선진국들은 용 유보여부 

결정가능

미국, 바베이도스, 도미니카, 엘살

바도르, 과테말라 등재
- 바베이도스 등 개도국들은 미소

진 메커니즘 용배제의 명확

화를 해 등재를 요구한 것임.  

26 미소진 쿼터 메커니즘은 부속서 E에서 다룬다. 핵심 내용은 모니터링 1차연도에 수

입국이 TRQ 소진율(fill rate)을 통보하지 않거나 또는 TRQ 소진율이 정의된 수준이

하인 경우 회원국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미소진 쿼터 메커니즘이 

시작되고, 2년 연속 소진율이 정의된 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

은 경우, 수입국은 미소진을 개선하기 위해 TRQ 관리방법의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

다. 특히 모니터링 기간이 3년 이상의 경우, 만일 TRQ 소진율이 3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정의된 수준 이하이고, 연간 소진율이 최소 일정한 %씩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TRQ 관리방법을 선착순 또는 자동수입허가제로 전환하

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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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TRQ 물량 수입관리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합의사항의 하나는 TRQ가 

미소진될 경우 해당 기간 내 다시 재배분되는 제도적 장치(부속서 A)를 갖

추어야 한다는 것임. 

○ 각료결정문에 제시된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수입국이 TRQ 물량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에 수입국의 TRQ 쿼터 의무

이행 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

해 당사국과 TRQ 물량 수입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함. 즉 TRQ 물량에 

대한 수입실적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수입이행률이 낮은 경우 이해당사

국은 수입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협의는 해당 품목의 지장 수

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함. 

- 둘째, 설정된 TRQ 물량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

당 수입국이 관련 품목의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해당 수입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함. 만약 수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

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이 납득

하였다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

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

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음.

- 셋째, 3차년 이후 기간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TRQ 물량 미소

진 메커니즘이 발동됨. ① 3년 연속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유지되거나 

주어진 기간 동안 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3년 연속 소진율이 

40~65% 사이에서 매년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이 8%p 미만 또는 소진율

이 40% 이하에서 매년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이 12%p 미만일 경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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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초한 시장상황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미소진 이유에 대해 수

출국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④ 수출국들이 메커니즘 발동을 요

구할 경우이다. 위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시에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됨. 

부표 2-20.  TRQ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구조

3년 연속 TRQ 소진율 연평균 소진율 증가율 발동 여부

65% 과 ×

65% 이하～40% 과
8%p(5.3%p) 이상 ×

8%p(5.3%p)  미만 ○

40% 이하
12%p(8%p) 이상 ×

12%p(8%p) 미만 ○

주: ()안의 수치는 개도국의 경우임. 

  

○ 한편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해당 수입국은 선착순 방식

(first come, first served) 또는 비조건적 허가 방식으로 TRQ 수입관리 방식

을 전환하고, 최소 2년간 전환된 수입관리 방식을 유지해야 함. 또한 수입

관리방식 전환결정 시에 주요 수출국들과 협의가 요구됨. 

- 다만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이 발동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해서는 

현행의 TRQ 관리방식을 유지하거나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방식 외

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되, 채택한 수입관리방식을 방식을 최소

한 2년간 유지함. 또한 개도국의 경우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 발동 

이후 연평균 TRQ 소진율 증가율이 선진국의 2/3수준 이상 상승하면 미

소진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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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사점

○ 우리나라는 TRQ 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 현재 규정상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 또한, 우리나라가 다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한다면 3년 연속 소진율 65% 미

만이 되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임.27

○ 하지만 TRQ 물량 소진율이 65% 미만일 경우 언제든지 수출국의 문제제기

가 가능하고, 미소진 사유(검역, 가격요인 등)에 대한 협의의무 등 TRQ 관

리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난 UR 협상과 달리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현재 TRQ 물량이 설정

된 63개 품목 중에서 TRQ 물량 소진율이 65% 미만이면서 선착순(실수요자

배정) 이외의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들은 TRQ 물량 수입관리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동식물위생(SPS) 등 검역상의 요인, 국내외 수급 및 가격 요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소진되고 있다는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TRQ 물량 미소진 

메커니즘 적용에서 제외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 수출국과 협의가 되어야 하

므로 항상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별로 객관적인 TRQ 운영 상황 관련 자

료를 철저하게 구비하고 있어야 함.

○ 향후 WTO DDA 농업협상 타결 이후에는 TRQ 수입관리방식의 규율과 정

27 발리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개도국우대 차원에서 TRQ 관리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권 부여 등 TRQ 미소진의 경우 개도국에게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해 막판까지 첨예하게 의견을 대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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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 의무의 강화가 예상되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수입관리대행기관

이나 추천기관은 너무 많은 상태로 여겨지므로 기존의 TRQ 물량 관리의 전

문조직(예: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활용하여 TRQ 수입관리기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육성은 향후 WTO 차원에서 강화가 예

상되는 TRQ 관리방식의 규정 이행 차원(TRQ 운영상황 통보 및 정보제공, 

단일한 TRQ 수입관리기관지정, TRQ 미소진율 제고장치 마련 등)뿐만 아

니라 국내 불공정거래관행의 제거나 경쟁제한(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 판단됨. 

- 물론 기존의 관련 조합, 협회, 기관은 새롭게 구성되는 TRQ 관리 전문조

직에 해당 품목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TRQ 물량관리를 위해 

직원 파견, 자문, 조언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이 필요함.

○ 한편 발리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TRQ 물량 관리 관련 결정문(15조문, 2개 

부속서)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TRQ 관리제도 운용상 일부 품목의 

수확시기를 고려한 수입 시기조절, 용도제한, 국내산 구매조건, 실수요자에

게 수수료 및 회비 징수 등은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발리 각료결정문은 속성상 합의하기 용이한 분야와 내용을 조기수확(Early 

Harvest)한 형태이므로 지속적으로 WTO에서 논의 중인 TRQ 수입관리 방

식에 대한 규율개정에 대한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   

   

○ 현재 WTO/TRQ 관리품목 가운데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향후 WTO 규율에 저촉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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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 의해 관리되는 품목: 종우, 종돈, 탈지분유, 전지

분유, 연유, 오렌지, 감귤, 천연꿀, 인삼류 등임. 

  

○ 또한 맥주맥 및 맥아, 보리, 버터 등 일부 품목은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과 연계하거나 최종 소비용도 제한(가공용 혹은 외화획득용 등), 관행

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의 국내수급 동향을 감안한 TRQ 수입물량 조

절행위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FTA 협상에서 새로운 

TRQ가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FTA/TRQ28는 관리대상 품목, 적용 관세율, 

할당물량, 관리방식, 관리기관 등에 있어 WTO/TRQ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

고 있으나, FTA 협정 간 TRQ 대상 품목과 관리 방식의 차이 존재하여 향후 

TRQ 관리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WTO와 FTA 간에는 품목의 중복률이 70.4%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한-칠

레, 한-EFTA, 한·ASEAN FTA, 한·미, 한·EU FTA 간에는 유장 및 치즈 이

외에는 중복되는 품목이 없음. 

-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미, 한·EU FTA에서 TRQ 제도를 도

입하였으며, 치즈, 쇠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자두, 강낭콩, 건조채소, 

조제분유 등은 FTA에서 추가로 생겨난 TRQ 품목임.29

28 WTO 차원의 다자적 TRQ와 FTA협상에서 합의된 양자차원의 TRQ를 구분하기 위해 

TRQ를 ‘WTO/TRQ’와 ‘FTA/TRQ’로 구분하여 명기한다.

29 기 발효한 한·칠레, 한·EFTA, 한·ASEAN FTA의 TRQ 관리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

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

관리요령｣(고시 2009-429),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2009-430),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2009-431) 등에 의해 국내적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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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TRQ 관리방식은 지정기관배분(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혼합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FTA/TRQ에서는 수입권공

매와 실수요자배정 방식이 주로 사용되기로 합의되었음.

- 동일 품목에 대한 TRQ 수입 관리방식이 WTO와 FTA에서 합의된 것이 

다른 경우 향후 FTA가 발효 혹은 진전됨에 따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협상 전략 수립 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미 FTA 협상에서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한 수입관리방식 

합의결과는 현재 WTO DDA 협상 합의안보다 더 강화된 규율이 적용됨. 

- 우선 TRQ 물량은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

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음. 

- 또한 법적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든지 쿼터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TRQ 물량배분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가능한 

최대한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배분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생산자단체 배분금지와 함께 국내산구매조건, 재수출조건, 가공업자 한

정, 최종 사용용도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합

의하였음.

- 또한 한·미 FTA 협정문은 양국이 합의에 의해 설정한 TRQ 물량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선착순 방

식이 기본 방식임을 천명하고 있음. 

- 다만 수입차액징수나 수입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민감 품목은 TRQ 물량 

배분 방식으로 수입권공매제와 수입허가제를 채택하여 협정문 부록(2-

나-1)에 대상품목, 관리주체, 운영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음. 반면에 국영무역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하에 운용 가능함을 선언적

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는 가급적 기존 WTO에서 TRQ를 도입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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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중심으로 TRQ를 설정하고, 최대한 수입관리방식도 동일 품목의 경우 

동일한 수입관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원칙적으로 

TRQ 물량 수입관리방식은 WTO 규율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요구됨.  

○ 앞으로 추진될 TRQ 제도 개선은 WTO와 FTA의 상호관련성 고려, 시장의 

효율성과 정치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효율적인 대외협상 추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FTA를 통한 FTA/TRQ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저율관세 수준, 관

리방식과 관리기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의 WTO/TRQ 제도의 틀을 변

모시킬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 WTO/TRQ와 FTA/TRQ는 품목별·협상별 관리방법, 관리기관, 저율관세 

수준 등의 유사성 및 차별성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정책수립 및 협상전략을 구사하여야 함.

○ TRQ 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관심이 높은 수입업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

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행위가 국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국내 큰 피해로 귀결될 수도 있음.

- 예컨대, 대두의 경우 한·미 FTA에서 과거실적을 요건으로 규정함에 따

라 대두가공업체들은 한·미 FTA 발효 전 수입실적을 마련하기 위해 

WTO/TRQ 물량의 배분을 적극 요구한 바 있음.

- 치즈 및 조제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양한 FTA에서 동일 품목에 대

해 TRQ가 중복적으로 도입된다면, TRQ를 통해 사실상 시장을 완전 개

방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향후 WTO DDA 타결 이후에는 TRQ 수입관리방식의 규율 강화 및 객관적

이며 투명성 있는 정보제공 의무 부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FTA 협정마다 

민감품목 보호명분으로 TRQ 물량이 설정됨에 따라 WTO와 FTA 이행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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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WTO/FTA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

직의 구성과 제도정비가 필요함. 

○ 현재의 WTO/FTA TRQ 물량 수입관리대행기관이나 추천기관은 지나치게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FTA 추진 등으로 더욱더 복잡한 양태를 보이는 

TRQ 제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지님.

- 이는 중층적인 행정비용 낭비와 관리의 비효율성을 낳아 국내 농업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바, 기존의 TRQ 물량관리의 

전문조직(예: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활용하여 TRQ 수입관리기관을 단일

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TRQ 물량관리를 위한 전문 조직의 육성은 향후 WTO 차원에서 강

화가 예상되는 TRQ 관리방식의 규정 이행 차원(TRQ 운영상황 통보 및 정

보제공, TRQ 미소진율 제고장치 마련 등)뿐만 아니라 국내 불공정거래관행

의 제거나 경쟁제한(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여준다는 차

원에서도 효과적이라 판단됨.

    

○ 국영무역 등 비시장적 수입관리방식을 가급적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

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영무역 등 지정기관배정 방식에 의해 수입 관리되는 품목은 현재 수입관

리의 규율 강화, 고율관세의 대폭인하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 WTO 

협상 추이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행제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

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FTA/TRQ 관리방식이 일반적으로 지정기관배정 방식이 아닌 수입

권공매나 실수요자배정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 물론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민간수입이 확대될 경우 정

부의 가격 안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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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경쟁력 격차)가 적고 비교적 농가소득에서의 비중이 

작아 수입차익의 징수 필요성이 적으며, 쿼터량보다 국내수요가 적은 품목

과 같이 TRQ 물량 수입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점진

적으로 시장지향적 수입관리방식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실제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국영무역을 통해 

TRQ 물량 관리를 하는 품목이 2개 품목(쌀과 참깨)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WTO 자료에는 UR 협상 타결 직후 운용된 10개 품목이 국영무역을 통해 

TRQ 물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TRQ 물량 관리 방식을 실제 

운영상황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품목별 TRQ 수입관리 방식을 통보할 필요

가 있음.

○ 일부 품목의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TRQ 물량 수입이 거의 없거나 저율관세와 고율관세 사이의 격차

가 적은 품목, 그리고 국내 수급상 필요에 의해 일부 수입이 이루어져야하

는 품목 등은 사실 TRQ 확대 또는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따라서 이들 품목들은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만일 수입관리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품목들은 동식물 검역 등의 다른 비관세조치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표적인 품목은 조란, 잠종, 뽕나무 등 묘목류, 종우, 감자(종자용), 조

(종자용), 수수(종자용), 호밀(종자용), 인조꿀, 참깨유박, 매니옥펠리트, 

고구마(신선), 누에고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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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1.  WTO 회원국의 연도별 TRQ 품목 수 

WTO 회원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Australia 2 2 2 2 2 2 2 2 2 2

Barbados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Brazil 2 2 2 2 2 2 2 2 2 2

Bulgaria 73 73 73 73 73 Accession EU in 2007

Canada 21 21 21 21 21 21 21 21 21 22

Chile 1 1 1 1 1 1 1 1 1 1

China 10 10 10 10 7 7 7 7 7 7

Colombia 67 67 67 67 67 67 67 67 67 67

Costa Rica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Croatia 9 9 9 9 9 9 9 9 9 9

Czech Republic 24 24 24 Accession EU in 2004

Dominican 
Republic

8 8 8 8 8 8 8 8 8 8

Ecuador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El Salvador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European 
Union(15개국)30

88 91 91 91 91 91 91 91 91 91

Guatemala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Hungary 70 70 70 Accession EU in 2004

Iceland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India 4 4 4 4 4 4 4 4 4 4

Indonesia 2 2 2 2 2 2 2 2 2 2

Israel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Japan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Korea, Republic 
of

63 63 63 63 63 63 63 63 63 63

Latvia 4 4 4 Accession EU in 2004

Lithuania 4 4 4 Accession EU in 2004

Malaysia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Mexico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Moldova 3 3 3

Morocco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New Zealand 3 3 3 3 3 3 3 3 3 3

Nicaragua 9 9 9 9 9 9 9 9 9 9

Norway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232

Panama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Philippines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Poland 109 109 109 Accession EU in 2004

Romania 12 12 12 12 12 Accession EU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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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농산물의 관세할당 방식에 관한 양해, Understanding on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Provis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Defined in Article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T/MIN(13)/W/11)>.

 

각료회의 결정문 

  각료회의는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 9조 1항의 내용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TRQ 관리방식은 UR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에 명시된 “수입허가(import licensing)”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이 협

정은 농업협정과 아래 세부 요건의 제약 아래 완전한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30 EU 15개국의 경우 91개 품목, EU 25개국으로 확대 이후는 117개 TRQ 품목을 운영 중임.

WTO 회원국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Slovak Republic 24 24 24 Accession EU in 2004

Slovenia 20 20 20 Accession EU in 2004

South Africa 53 53 53 53 53 53 53 53 53 53

Switzerland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Chinese Taipei 22 22 22 17 17 17 17 17 17 17

Thailand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WTO 
Membership 
on 4 April 
2003

1 1 1 1 1 1 1 1 1

Tunisia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Ukraine WTO Membership on 16 May 2008 1 1 1 1

United States of 
America

54 54 54 54 54 54 54 54 54 54

Venezuela 62 62 62 62 62 62 62 62 62 62

Viet Nam
WTO Membership on 11 January 

2007
3 3 3 3 3

Total Number 
of Scheduled 
Tariff Quotas

1,430
1,43
4
1,43
4
1,17
4
1,17
1
1,08
9
1,09
0
1,09
3
1,09
3
1,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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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허가절차 협정의 1조 4(a)항과 관련 농업 TRQ가 협상되고 양허되었

을 때에 관련 정보가 TRQ 개시 최소 90일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쿼터배분 

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개시 이전에 같은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협정 1조 6항과 관련 TRQ 신청자는 오직 한 관리부서에 지원해야 한다.

   4. 이 협정 3조 5(f)항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해 신청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

(“as and when received” case) 후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신청과 승

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simultaneous” case)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

다. 허가발행이 관련 쿼터의 효과적인 개시일보다 늦게 이뤄지지 않아야 하

는데, 협정의 1.6조 아래 신청 연장의 경우는 예외이다. 

   5. 3조 5(i)항과 관련 TRQ 허가는 경제적 물량(economic quantity)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쿼터 소진율(fill rates)은 통보되어야 한다.

   7. 수입관리 절차가 협정의 3.2조, 곧 조치의 이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입국은 미소진 쿼터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검증(absolute necessity test)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제약하는 행정 절차

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민간업자에 의해 소유된 수입허가가, 정상적인 운영자가 같은 상황에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이외의 이유로 완전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현

상을 나타낼 경우 허가를 배분하는 회원국은 미활용 이유를 검토하고, 3조 

5(j)항에 따라 새롭게 허가 배분을 고려할 때 이를 감안해야 한다. 



140

   9. 쿼터가 소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나 이에 대한 상업적인 이유가 없다면 

수입국은 미소진 수입권한을 소유한 민간 운영자로 하여금 다른 잠재적 사

용자에게 수입권한을 이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배분

(country-specific allocation)처럼 쿼터가 제3국의 민간 운영자에 의해 소유

된 경우 수입국은 수입권한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10. 이 협정의 3조 5(a)(ii)항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쿼터 양허물량에 접근할 

수 있는 수입권한을 소유한 수입업자에 관한 자세한 연락처를 공개하되, 1

조 11항의 조건아래 수입업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11.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는 이 양해서 아래 회원국의 의무

사항 이행을 검토하고 감독해야 한다.

   12. 회원국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효과적인 재분배(re-alloca-

tion) 체계를 갖춰야 한다.

   13. 이 합의문의 운영에 관한 검토는 합의문을 채택한 후 4년차 전에 시행

하되 그 때까지 축적한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쿼터 활용

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검토의 전후 과정에서 일

반 이사회(General Council)는 부속서 A의 4항을 재확인하고 또는 미래 운

영방식을 조정할지 여부와 그 방법을 포함하여 12차 각료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14. 4항에 관한 일반 이사회의 제안서는 개도국 특별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12차 각료회의가 부속서 A의 4항을 현재대로 또는 개선된 형태로 연장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15항에 따라 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15. 위 1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 조항의 연장에 관한 결정의 부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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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의 4항 규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부속서 A의 4항에 대한 적용

을 지속하지 않을 것을 표명한 회원국과 부속서 B에 제시된 회원국은 예외

로 한다.

부속서 A

   1. 검토 첫해에 수입국이 소진율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소진율이 65% 미만

일 경우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 위원회에 쿼터 의무사항에 관한 특별한 관

심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관심사항을 사무국(Secretariat)이 관리하는 추

적 기록부(tracking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모든 이해 당

사국들과 쿼터 관리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논의의 목적은 제기된 관심사항

의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 증진, 쿼터가 관리되는 방식과 그 

관리방식의 특정 요인이 쿼터 미소진의 원인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 논의는 

특히 시장상황에 관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자료의 제공 아래 이뤄져야 한다. 

이해 당사국은 해당 수입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해당 수입국은 이해 당사국에 제출한 모든 문서의 요약본을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된 회원국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농업위

원회에 알려야 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해 당사국들은 논

의와 제공된 문서를 기초로 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지에 관한 명확한 진

술서를 농업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와 정보는 회원국의 관심

사항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2단계와 3단계의 미소진 체계

(underfill mechanism)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고려될 수 있다. 

   2. 소진율이 2년 연속 65%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소진율이 통보되지 않

아 미소진 체계가 발동되면 어느 회원국이라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해당 수

입국이 관련 쿼터의 관리방식을 조정하는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수입국은 요구된 특정 조치 또는 이해 당사국들과 이전에 가진 

논의에서 도출한, 쿼터 소진율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른 조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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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해야 한다. 만약 수입국의 이러한 조치가 소진율 65%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를 통해 낮은 소진율이 실제로 시장상황

에 의한 것임을 이해 당사국들이 납득하였다면 이 사실은 사무국의 추적 기

록부에 기록되고 해당 관심사항이 “해결된(resolved)” 것으로 표시되어 더 

이상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단,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이 과정이 다시 

시작되지 않아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3년 주기의 절차가 될 것이

다). 만약 소진율이 65%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어떤 회원국이라도 쿼터 관

리방식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3. 3차년 및 이후 검토 기간에 다음에 해당될 경우

a.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 혹은 해당 기간에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

을 때

b. 이전 3년 동안 연간 소진율 증가가 다음처럼 이뤄지지 않았을 때

  i. 소진율이 40%를 초과할 때 최소 8% 포인트

  ii. 소진율이 40% 이하일 때 최소 12% 포인트율

c. 데이터에 기초한 시장 상황 관련 논의가 모든 이해 당국들 사이에서 결

론에 이르지 못하고 이것들이 사실상 미소진의 이유일 때

d. 어떤 이해 당사국이라도 미소진 체계의 최종 단계를 발동하길 원한다

는 의향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4.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수입국은 신속하게 다음 쿼터 관리방식 중 하나를 

제시해야 한다(국경에서 오직 선착순에 의한 배분, 또는 쿼터 상한 아래 요

구에 따른 자동적, 비조건부 허가 중 제시). 이 두 가지 대안 중 어느 것을 

이행할 지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국은 수출 이해 당사국들과 상의해야 한다. 

선택된 방법은 최소한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2년간의 실적이 적절

히 통보될 경우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해당 관심사항이 “종료

(closed)”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도국은 다른 쿼터 관리방식을 채택하

거나 현재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 미소진 체계아래 다른 쿼터 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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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업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선택된 방식은 해당 수입국에 의해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그 이후 만약 소진율이 위 3(b)항에 제시된 연간 증

가율의 2/3만큼 증가하였다면 사무국의 추적 기록부에 등록되어 “종료”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5. 회원국에 의한 미소진 체계의 이용 가능성은 그 체계 아래 다루어지는 

문제들과 관련된 협정들이 명시한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

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떠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협정의 규정들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부속서 B

   바베이도스(Barbados)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엘살바도르(El Salvador)

   과테말라(Guatemala)

   미국(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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