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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농식품 소비자는 자신들이 소비하는 농식품이 실제로 어떤 절차에 의해 얼마나 안전하게 

생산·가공·유통되었는지 관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생산·가공·유통 행위의 결과로

서 해당 농식품이 어떤 품질(quality)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소비자가 농식품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여 품질에 대한 꽤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더라도 그 정보습득에 따른 비용(search cost)을 개별 소비자가 감당하기

는 어렵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인 경제 활동이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생산·유

통업자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정보의 격차(information gap)가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 상황 하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주체

(agent)로 하여금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생산·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적인 

정책 처방이다. 표시·인증제도는 비대칭정보 하에서의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정

책 수단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표시정보를 활용하여 자신들

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과정을 유추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시정보가 농식품의 경험적 혹은 신뢰적 속성을 

탐색적 속성의 영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heo0411@krei.re.kr).)

본고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12월에 발간한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서 작성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2 ∙ 세계농업 2019. 12월호

것이다(이계임 외 2004).

  우리나라는 식품 표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1996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하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생산자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무표시사항을 9종으로 축소하고, 표시위치를 조정 하는 등 수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

져오고 있다. 2018년부터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표시사항을 표·단락으

로 하여 소비자가 읽기 쉽게 개선하였다.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나 관련 정책은 미국과 EU가 활성화되어 참고할 만하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농식품 인증·표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기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증·표시정보 제공 시스템에 대한 정책 시사

점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농식품 표시정보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표시제도와 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기가 의무인지 여부에 따라 의무표시와 임의표시로 구분된다. 표시제도

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가 존재하며, 인증제도는 대부분 임의표시

에 해당한다. 

2.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정보 현황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기 인증 표시제(USDA Certified Organic), 안전 및 품질 인증 

표시제(Verification & Quality Labels)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영양 표시제(Nutrition Facts Label)로 구분할 수 있다

(Keenan et al. 2015).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사용자에 따라서는 소비자, 가공업체, 

포장업체, 산업체 용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소비자 용도의 인증 표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농무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대상 인증·표시제도는 목적에 

따라 친환경 관련 인증표시, 안전 관련 인증표시, 품질 관련 인증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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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기 인증 표시제 

  친환경 관련 인증 표시인 USDA 유기인증은 유기 기준을 준수하여 농식품, 사료, 식물성 

섬유, 가축을 생산 및 가공한 농장과 농식품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유기식품으로 판매, 

라벨 및 표시 할 수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USDA 2018h). 미국의 유기 인증 대상은 

작물(식품 및 그 원료, 사료, 섬유를 위해 재배 및 수확된 모든 식물), 축산물(식품 및 그 

원료, 사료, 섬유를 위해 길러지고 도축되는 동물), 가공품(단순 포장한 제품, 배합 및 가공 

후 포장된 제품을 비롯한 처리·가공·제조를 한 모든 가공품), 야생작물을 포함한다.   

  USDA의 유기 표시기준은 포장 된 제품의 전면 패널과 정보 패널에 허용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USDA 2018h) 유기성분 함유량에 따라표시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유기 

성분 함유량이 100%인 제품의 경우 USDA의 유기 인증마크를 부착은 물론 제품 포장에 

‘100% 유기농(100% Organic)’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유기 성분 함유량이 100% 미만 95% 

이상의 제품의 경우에는 USDA의 유기 인증마크와 ‘유기농 (Organic)’ 표시만 사용 가능하

고, 유기 성분 함유량이 95% 미만 70%인 제품의 경우에는 ‘유기농 OO으로 만든(Made 

with Organic OO)’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USDA의 유기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는 없다(USDA 2018h). <그림 1>은 USDA의 와인에 유기농 표시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  USDA의 유기농 표시 사례

100% Organic Made with Organic USDA 유기인증마크

자료: USDA(201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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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 관련 인증 표시제

2.2.1. 프로세스 인증 프로그램(Process Verified Program, PVP) 

  프로세스 인증 프로그램은 ISO 9001 포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축산 농가와 관련 제품 생산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에 USDA PVP 표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ASTM International 2011). PVP를 통해 기업은 특정 생산 과정이나 

처리 과정을 시행하였다는 자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거나, Never Ever3(호르몬, 항생제 

또는 동물성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음)와 같은 확립된 표준을 사용하여 자사의 상품을 차별화 

할 수 있다.

  현재 PVP에는 50개의 기업과 약 190개의 클레임(요청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업이 

다음과 특정 사항을 준수하여 생산하였다는 것을 USDA의 프로그램 검토위원회(Program 

Review Committee)가 모든 공정을 검증한 후 인증하는 방식이다(USDA 2018b). 초기 검증

은 프로그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며, 이후 매년 검증한다. 

- 항생제 없이 사육됨

- 책임감 있는 항생제가 사용됨

- 채식주의 식단으로 사육됨

- 호르몬 및 스테로이드 없이 사육됨

- 산업 표준에 따른 사육됨

- Non-GMO/GE 

2.2.2. 검증 공인 표시(Qualified Through Verification, QTV)

  검증 공인 프로그램은 안전한 신선 과일과 채소, 그리고 관련 제품의 용이한 제조 및 

유통을 위해 실시되는 자발적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다(USDA 2018f). QTV는 생산이 완료된 

후가 아니라, 생산 전이나 생산 과정에서의 공정 결함을 식별 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 

공인 프로그램을 신청한 업체는 AMS 공장조사, HACCP 교육, 원재료 공급업체 검증, QTV 

계획서 제출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USDA 2018f). 

  USDA 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의 기술전문가는 현장 감사를 통해 기업의 

<그림 2>  PVP 인증

자료: USDA(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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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위험 분석 중점 관리 기준)계획 및 사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유효성 

검사를 성공적으로 받은 기업은 USDA AMS와 계약을 체결

한 이후부터 QTV 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된 제품에 한해서 

USDA QTV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USDA 2018f).

2.3. 품질 및 특성 관련 인증 표시제 

2.3.1.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Quality Monitoring 

Program, QMP)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USDA가 신선, 냉동, 포장된 과일 및 채소의 품질에 대하여 

미국의 등급 기준이나 고객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제3자의 위치에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이다(USDA 2018g). 이 인증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서비스로서, 상품의 품질과 

상태를 관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원하는 업체에 의해 이용된다. QMP는 업체가 자사 제품에 대해 USDA 전문가의 

별도의 검토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존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다. 평가는 특정 

품질 요소 혹은 다양한 품질 요소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포장이나 기타 요구 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승인된 제품은 라벨에 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 

될 수 있으나, 모든 QMP 서비스가 QMP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USDA 2018g). 

2.3.2. 육류 및 낙농품 품질 등급 표시제

  버터와 치즈 등의 낙농품,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등의 가금류, 알, 쇠고기 등 육류 및 

낙농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질 등급표시제가 존재한다. 낙농품 품질 등급 표시는 버터와 

치즈의 풍미, 형태 및 질감과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등급을 매겨 포장에 표시하는 인증제도

로서, USDA는 버터와 치즈의 최종 포장에 등급 인증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정된 등급은 

AA, A, B 또는 C로 구분할 수 있다(ASTM International 2011).

  가금류 품질 등급 표시는 유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서비스로 USDA가 제3자의 위치에서 

제품이 미국의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다(USDA 2018e). 품질 등급 표시 

대상에는 닭, 칠면조, 오리, 거위, 비둘기, 기니를 비롯한 다양한 가금류가 포함되고, 형태는 

<그림 3>  QTV 인증

자료: USDA(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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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요리할 수 있는 전체, 일부 또는 가공된 제품이 포함된다. 품목별로 AMS의 가금류 

등급 매뉴얼 따라 A, B, 또는 C의 등급이 부여 된다(USDA 2018e). 

<그림 4>  USDA의 품질 인증 마크

품질 모니터링 프로그램 낙농품 품질 등급 가금류 품질 등급 알 품질 등급

자: US료DA(2018a).

  알 품질 등급 표시는 생산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자발적인 서비스로 USDA가 제품의 

품질과 위생이 미국의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제3자의 위치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단,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난각이 있는 알에만 적용된다(ASTM International 2011). 검사는 

무망검란(캔들링)을 실시하여 알 내부 내용물의 상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난각, 기실, 

난백, 난황에 따라 AA, A 또는 B의 등급을 부여 한다(USDA 2018c). 

  쇠고기 품질 등급 표시는 USDA가 AMS의 품질 기준에 기반하여 쇠고기 품질이 미국의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등급 표시는 미국의 고품질 쇠고기의 상징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즈니스를 용이하게 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ASTM International 2011). 등급은 Prime, Choice, 또는 Select로 구분되고,1) 제품의 최종 

포장에 등급 인증을 표시 할 수 있다(USDA 2018a). 한편,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쇠고기 구입 결정에 도움을 주는 마케팅 차원에서 연한(Tender) 및 매우 연한(Very Tender) 

표시도 시행하고 있다. 인증 표시의 자격을 갖추려면 근육의 부드러움 정도를 결정하는 

슬라이스 전단력 테스트를 통과해야한다(ASTM International 2011).  

1) 추가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브랜드 또는 PB 브랜드 고기로 주로 판매되는 Standard and Commercial 등급과 소매에서 

거의 판매되지 않는 Utility, Cutter 및 Canner 등급의 쇠고기가 있음. 



해외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시사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7

마블링(마른 고기와 함께 

흩어져있는 지방의 양)이 풍부

고품질이지만 Prime보다 

마블링이 적음

품질이 매우 균일하며 

일반적으로 마블링이 고급 

등급보다 희박

근육의 부드러움을 진단하는 

테스트를 통과

<그림 5>  USDA의 쇠고기 품질 등급 인증 마크

자료: USDA(2018a).

2.4. 영양표시제

2.4.1. 의무표시 방식

  영양표시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주관 연방규정 제 21조 

101.9항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근거하여 시행되

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영양성분 표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

는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하여 표기하여야 하나, 다

만 일부 식품에 대하여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2) 식품

표시제도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

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열량, 지방(포화지방 및 트

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탄수화물(식이섬

유 및 당류),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비타민 D, 

칼슘, 철 등)을 포함한다. 표시 공간이 충분할 경우

에는 <그림 6>과 같이 세로로 정렬되는 표 형식으

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에는 가로형으로도 표기도 가능하다(식품의약품

2) 소규모 업체가 제조한 제품, 음식점에서 제공하거나 가정에 배달되어 바로 섭취하는 식품, 준비한 장소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지는 육류나 치즈형태의 식품, 제빵 및 당과제품, 식이보충제, 의료용 식품, 신선농산물, 소비자 증정용 등은 영양성분 

표시 면제의 대상임.

<그림 6>  미국 영양성분 표시 마크

자료: FD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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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무(Free), 저(Low), 저감(Reduced/Less)  등의 강조 표시

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풍부한(Rich in)’, ‘강화

된(Fortified)’, ‘몸에 좋은(Health)’ 등의 강조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

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2.4.2. 자율표시-Facts Up Front 

  미국의 Facts Up Front는 포장 식품 및 음료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식료품제조

업체연합(GMA) 및 식품마케팅연구소(FMI)가 주관하고 있으며, 두 기관의 소속 회원 업체들

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열량(kcal), 당(g), 나트륨(g), 포화지방(g)이 기본 표시 대상이며, 

섭취 장려 영양소 2종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그림 7>은 Facts Up Front 마크의 예를 보여준다. 

<그림 7>  Facts Up Front 표시 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2.5. 미국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최근 정책 동향  

2.5.1. 식품영양표시 개정(2018.7.26. 의무준수)

  기존의 식품 영양성분표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FDA는 2014년 식품영양표시 개정안을 발표하였

고, 2016년 7월 26일부터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FDA 2016).

3) 포장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열량만 표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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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미국 영양성분 표시 개정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7월 26일부터 식품 업계는 의무적으로 본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칼로리 표시는 확대, 2) 첨가당 표기 추가, 3) 

비타민 A 및 비타민 C를 제외하고 비타민 D 표기를 추가, 4) 비타민과 미네랄의 %Daily 

Value 뿐 아니라 중량(mg 등) 표기, 5) Daily Value와 열량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 

등이 있다. <그림 8>은 영양성분 표시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 

2.5.2. 첨가당 표시 개정(2018.9.6. 개정발표)

  기존의 라벨은 과일과 채소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설탕과 미국식단가이드라인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에서 정의된 첨가당간의 구별 없이 설탕을 총 그램으로 

표시했었다(FDA 2018b).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첨가당은 설탕뿐만이 아니라 꿀 그리고 

메이플 시럽 같은 다른 감미료를 폭 넓게 포함하는데, FDA는 2018년 9월 6일부터 영양표시 

최종 규정에 메이플 시럽과 꿀에도 첨가당 표시가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FDA 

2018b). 이와 같이 첨가당의 1일 기준치를 새롭게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 식단을 

구성하는데 있어 첨가당이 함유된 식품의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FD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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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정보 현황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는 명칭보호 표시와 유기인증 표시를 포함한 식품이슈에 관한 

표시제(Labelling for Food Issues)와 영양 관련 식품표시제(Nutrition Labelling)로 구분할 

수 있다(김부영 2016).

3.1. 식품 이슈에 관한 표시제

3.1.1. 명칭 보호 표시 

(1)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원산지명칭보호는 공인된 노하우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되고 준비된 

농산물 및 식료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EU내에서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명칭을 지적재산권으

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김부영 2016).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전통적 생산방

법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첫째, 원산지가 

특정한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여야 하며, 둘째,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요인에 기반해야 하며, 셋째, 명시된 지리적 지역에서 제품의 생산, 가공, 준비가 이루

어져야 한다.  

  제품명과 PDO 표시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명칭보호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김부영 2016).4)

(2)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지리적표시보호는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농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인증. 생산, 가공 

또는 준비 단계 중 적어도 하나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EU내에서 지리적 특성과 관련된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4) 지리적 지역에 대한 문장이나 묘사와 소재 회원국을 표현하는 문장, 그래프,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보호와 

전통 특산물 보증 또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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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지리적 환경 특성과 전통적 생산 방법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원산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첫째, 특정한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래한 제품 

특성이여야 하며, 둘째,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지역에 기반하여야 

하며, 셋째, 명시된 지리적 지역에서 제품의 생산, 가공, 준비 중 적어도 한 단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 지리적표시보호가 원산지명칭보호와 다른 점은 제품의 원재료가 승인된 지리적 

지역 외에서 생산된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제품명과 PGI 표시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김부영 2016). 

(3) 전통 특산물 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전통 특산물 보증’은 제품의 구성이나 제작 수단에서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TSG는 특정 성격의 전통 식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DO 

및 PGI와 달리 본 인증은 해당 식품에 특정 지역에 대한 요건은 없다. 이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첫째, 전통적인 원재료

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 가공, 준비의 단계로 생산하여야 하며, 둘째, 제품 

명칭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사용해왔거나 제품의 전통적 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제품 명칭이 타 회원국이나 제3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와 차별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의 전통에 따라 제조되었음을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넷째, 제품 명칭이 

품목의 보편적인 특성만을 언급하거나 EU의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만을 언급하면 

전통특산물보증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품명과 TSG 표시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전통 특산물 보증(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김부영 2016). 

3.1.2. 유기 인증 표시  

  유기 표시는 농장과 기업이 유기 규정을 준수하여 농산물 및 식료품을 생산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신선 유기 농식품은 100%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만 구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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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생산과정에 있어서는 비유기 농식품 생산과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 2010). 유기 원재료 외에 유기가공식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가공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생물과 효소제, 천연 향료 물질 또는 천연향료제, 

식육이나 계란에 스탬프를 찍는데 사용되는 색소, 가공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과 소금, 

법적으로 식품에 사용이 요구되는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포함한다(European 

Commission 2008). 

  EU의 유기가공식품 일반원칙(이사회 법규 제19조)을 준수하여야하고 유기 원재료 함량이 

95% 이상인 경우에만 유기인증 표시의 사용가능하다. 유기 농식품을 의미하는 용어가 표시

된 농식품에는 원재료 중 어떠한 것이 유기인지 표시되어야 한다. 

3.1.3. 특정국 사례 – 프랑스의 품질 인증 표시(Label Rouge) 

  라벨루즈는 상품의 생산, 가공, 포장 등의 전 단계에서 법으로 정한 요구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토대로 프랑스 농수산부가 상품의 품질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이상현 

외 2016). 라벨루즈 표시 대상에는 해산물을 포함한 축산물, 육가공품, 유제품, 수산물, 청과

물 등 대부분의 농산물 및 식품과 꽃과 같은 비식용 제품도 포함된다. 라벨루즈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 가공, 포장 등의 모든 단계에서 최소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이상현 외 2016). 품질 입증을 위해서는 성분분석 검사 

및 관능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축산품의 경우 축사, 살충제, 사료 등 생산 전반에 관한 

항목들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의 관리는 식품라벨·인증국가위원회

(Commission National des Labels et des Certifications de Produits agricols et 

alimentaires, CNLC)에서 보증 받고 국립 원산지 품질 연구소(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Origin and Quality, INAO)에 의해 승인된 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이상현 외 2016). 

<그림 9>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원산지명칭보호 지리적표시보호 전통특산물보증 유기인증 표시 프랑스 품질인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이상현 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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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양 관련 식품표시제도 

3.2.1. 유럽 의무 표시 방식

  유럽연합의 영양성분 표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하여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 보충제, 식수, 발효식초, 식품첨가물 등 일부 식품5)에 대하여는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

여야 하는 정보는 제품명, 원재료 목록, 함량 및 유형, 알레르기 또는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원재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관법 및 사용법, 식품업체의 사업자명 및 주소, 원산지, 

알코올 함량(1.2%를 초과하는 경우), 영양성분이다(김부영 2016). 영양성분은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및 열량, 당분, 단백질, 나트륨 함유량을 포함한다. 글루텐이 함유된 

곡물, 갑각류 및 생선, 조류의 알, 생선, 땅콩 및 견과류, 대두, 우유 등의 알레르기 성분의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김부영 2016). 신선 과채, 꿀, 축산물 등 특정품목들의 

경우나 원산지 표기가 없을 경우나, 상품명이나 여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를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표시제도에서 업체는 건강에 대한 표시(Health Claims)와 영양에 대한 표시

(Nutrition Claims)를 할 수 있다(김부영 2016). 건강에 대한 표시는 유럽식품안전처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할 수 있고, 신체의 발달에 

대한 기능, 정신적인 또는 행동적인 기능, 체중 조절에 대한 기능 등 기능성 건강 표시와 

콜레스테롤 수치 저감 등과 같은 위험저감 표시, 아동의 성장과 같은 아동발달 표시를 포함

한다. 영양에 대한 표시는 저열량 또는 무열량(low energy and energy-free), 저지방 또는 

무지방(low fat and fat-free), 저설탕, 무설탕, 무가당(low sugar, sugar-free, with no added 

sugars), 저염 또는 무가염(low sodium/salt or no added sodium/salt) 등이 있다.  

  기본적인 표시방식은 공간이 충분한 경우 세로로 정렬되는 표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열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정보원 2014). 식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시되어야 

하고, 글자는 포장이나 라벨에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5) 식품보충제 관련 지침 2002/46/EC”와 “천연광천수 관련 지침 2009/54/EC”의 범위에 속하는 식품, 비가공식품, 숙성이 

유일한 공정인 원료로 구성된 가공식품, 식수, 허브, 식염, 감미료, 발효식초, 착향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물, 식품효소, 

젤라틴, 이스트, 포장 및 용기의 최대 표면적이 25cm2 미만인 식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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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자의 높이가 1.2mm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열량은 kcal, 영양성분 함유량은 100g 

또는 100ml 단위로 표시하며, 미네랄과 비타민은 일일기준섭취량에 대한 비중으로 표시해

야한다.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당, 식염, 포화지방에 대하여 의무 표시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로 표기 가능하나,6) 의무 표시 사항 공간을 침범하여 표시할 수 없다(식품의약품안

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또한 표시형태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에 근거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림 10>  EU 영양성분 표시 마크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3.2.2. 회원국 자율 표시 - 독일, 프랑스

(1) 독일 1 plus 4 모델 

  독일의 1 plus 4 모델은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로 가공식품 포장 전면에 사용가능하고 

비포장식품에도 사용가능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열량(kcal), 당(g), 

지방(g), 포화지방산(g), 식염(g)이 표시대상이며, 식품업계가 설정한 섭취단위 당 함량과 

1일 필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함량(%)을 표시해야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6) 그림, 그래프, 숫자와 함께 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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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디자인상의 특징으로는, 열량 표시는 다른 영양소 표시보다 크게, 1일 필요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함량(%)은 알아보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포장 중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이 25cm2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 열량 표시만이라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 11>  독일 1 plus 4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2) 프랑스 Nutri-Score 

  프랑스 Nutri-Score 모델은 색상을 이용하여 제품의 영양소 수준을 합산하여 표시하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이다(Buzyn et al. 2017). 2017년 10월 31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유일한 자율 표시제로, 시행 초기 6개의 기업의 참여를 시작으로(Fleury 

Michon, McCain, Danone, Auchan, Leclerc, Intermarché), 2018년에는 33개의 농산물 

관련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다. 소비자는 Nutri-Score색상과 로고를 통하여 제품의 

종합적인 영양 품질을 판단하고, 동일한 범주 내 제품 간의 영양 품질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Buzyn et al. 2017).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5가지 색과 A부터 

E까지의 알파벳이 영양등급을 표시하는데 사용 된다(Buzyn et al. 2017). 칼로리, 과당, 포화

지방, 나트륨 등은 해로운 성분으로, 과일, 채소, 섬유질, 프로테인 등은 유익한 성분으로 

분류되어 종합 점수가 매겨지고, 녹색의 A와 가까워질수록 제품의 영양 품질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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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프랑스 Nutri-Score 표시

자료: Buzyn et al.(2017).

3.3.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도 최근 정책 동향 

3.3.1. 소비자 식품 정보에 관한 새로운 EU 법령 

  유럽연합은 식품라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 끝에 기존의 관련 지침이었던 

‘식품의 라벨링, 표시, 광고 관련 지침(Directive 2000/13/EC)’과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한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0/496/EEC)’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식품표시규정

(Regulation (EU) No 1169/2011)을 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김부영 

2016).7) 채택된 새로운 규정의 주요내용은 1) 정보의 가독성 향상(필수 정보의 최소 글꼴 

크기), 2) 알레르기 물질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또는 배경색 강조를 통하여 정보를 더 명확하

고 조화롭게 표현, 3) 레스토랑 등에서 제공되는 포장되지 않은 음식에 대하여 필수 알레르기 

항원 정보 제공, 4) 대부분의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하여 특정 영양 정보 요구, 5)상점 판매, 

온라인 판매, 거리 판매에 있어 동일한 표시 사항 요구 등이다. 

3.3.2. 프랑스의 Nutri-Score 도입 

  프랑스 내에서 영양표시에 사용되는 난해한 용어와 비율 및 수치들이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낮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민간에

서 주관하여 영양표시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당류, 나트륨, 지방 함량의 

많고 적음을 색으로 표시하는 Nutri-pass를 운영하기 시작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

정보원 2014). 2006년 민간 업체가 유럽의 전문가 및 관계당국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본 

7) 단, 영양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는 2016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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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에서 본 표시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  프랑스 Nutri-pass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Nutri-pass는 제품 포장 전면에 열량(kcal), 당(g), 나트륨(g), 지방(g)에 대하여 각각의 

함량에 따라 신호등 형태 - 녹색(적음), 노란색(보통), 주황색(많음) - 로 표시하고, 제품 

포장 후면에 있는 성분 함량표에도 당, 나트륨, 지방은 전면과 동일한 색으로 표시한다(식품

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4).  

<표 1>  프랑스 Nutri-pass 색상별 기준

구 분 녹색 노란색 주황색

일반식품 5% 미만 5~25% 25% 초과

조리식품 10% 미만 10~35% 35% 초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2014).

4. 시사점

  미국, EU의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정책동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식품과 영양 표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식품라벨 규정 관련 기존 지침이었던 식품의 라벨링법과 식품의 영양표시지침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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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표시규정을 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표시를 이처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인증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동일하다면 부처 간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식품표시들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중 타 부처와 연계가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공동 마케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둘째,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증표시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들

이 일부 레스토랑과 유사 소매식품 업체에서 칼로리와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과, 

영국에서 주문판매 식품에도 소매 환경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웹 

사이트 혹은 카탈로그를 통해 제공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Bleich et al (201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응답자의 69%가 패스트푸드의 영양정보를, 76%가 포장음식의 

영양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이 조절을 하는 응답자가 

해당 음식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확률이 더 높았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건강 

영양 관련 표시정보 시스템을 식품 구매가 발생하는 다양한 채널로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과 

EU의 농식품 인증·표시제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상품에는 주요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되, 그 밖에 자세한 정보는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Facts Up Front, 독일의 

1 plus 4 모델, 프랑스의 Nutri-Score 제도와 같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성분에 대한 함량을 도식으로 표기하는 자율적 추가 영양표시제도가 시행되

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여 소비자들의 보다 편리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소비자의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가 사용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양표시 사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Grunert et al. 

2010).8)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Grunert et al(2010)는 식품 전면 영양표시의 최적의 형태는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영양표시 사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양표시 

8) Grunert et al.(2010)는 영국 소비자들의 영양표시의 이해 수준은 높으나 사용 수준은 현저치 낮은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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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사용하는 광범위한 

영양 정책의 범위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인증을 활성화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인증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자발적 품질 인증 프로그램인 검증공인표시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민간 인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생산과정, 

제품의 특성 등에 대하여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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