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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1. 배경

1) 축산의 의미

축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1650-1660년 사이에 축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

였고, ‘생물’과 ‘비축’의 합성어로 저장하기 위해 기르는 살아있는 동물을 의미한

다(Encyclopedia Britannica,2019). 축사에서 동물을 길러 가축화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식량(고기, 계란, 우유)과 의료용품, 의류용품 등 각종 산업에 중요한 

원료를 제공한다. 

가축의 분류는 주로 소, 돼지, 닭, 양, 염소, 말, 당나귀, 노새 그리고 기타 

동물로 들소, 낙타, 라마 등이 있다(Rahamtalla et al. 2019). UN(United Nation) 

산하기관인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에서는 ‘축산’과 ‘가금’ 

용어의 사용 적용 범위가 동물들의 나이와 지역 혹은 육종의 목적과 관계없이 

넓으며, 포획해서 길러지지 않고, 축사 혹은 토지가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다(FAO, 2022). 육종과 사양 그리고 도축 과정을 

통틀어 축산업이라고 하며, 인류의 채집과 수렵 생활에서 농사를 짓는 과정으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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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된 이래 농축산업은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Lalhmangaihsangi et al. 

2018).

2) 축산의 중요성

식품 체계에서 축산의 역할을 살펴보면, 농업의 발전과 빈곤 및 기근의 감소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FAO에 의하면 축산은 세계 농업 분야의 40%를 차지하고 

13억의 인구의 생계와 식품을 제공해주며 영양 및 식량 안보를 책임진다

(Claudine et al. 2020). 축산은 전 세계 식품 열량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7.9%의 단백질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축산은 농촌지역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촌 개발 및 식량 제공, 

그리고 농지 개간 작업 및 곡물 재배, 그리고 의류 산업에 원료를 제공해주는 

원천이 된다. 지속가능한 식품체계를 제공하며, 천연 비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계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역축(役畜)으로 사용되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축산은 취약한 계층에서는 귀중한 자산 역할도 한다.

세계적으로 5억 명의 목축업자들이 식량과 소득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일을 하고, 부수적인 사회적 안전망 또한 필요로 한다. 지역에서 축산의 체계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역할과 토양 및 바이오매스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산과 사막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는 축산이 오직 식량과 섬유,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자연의 자원이다(FA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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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성 식품 수요 증가

¡ 수요주도형의 축산혁명

세계 인구는 1950년 25억 명에서 2020년 78억 명까지 증가해왔고, 인구 증가에 

따라 출산율 또한 높아졌다(Klein et al. 2021). 인구 성장과 수입 그리고 도시화는 

다른 식품들보다 축산 유래의 동물성 식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그에 따라 가축 사육 두수와 생산량이 증가했다.

동물성 식품은 2000년대 초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동물성 식품의 계획된 증가는 토양과 물 자원의 발자국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동물성 식품의 증가는 사회-경제학적, 정치적, 그리고 천연자원 

사용 부분으로 영향이 있다(Bosire Caroline K et al. 2022). 축산업이 올바르게 

관리되지 못하면, 형평성, 환경 영향 및 공중보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

성 문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4) 안티 축산

¡ 채식주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축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절대채식주의(vegan, 비건)와 채식주의 식이요법이 

선진국에서 점점 유행되고 있다 (Kostrakiewicz-Gieralt. 2022). 대부분 축산을 

반대하는 안티 축산 활동가들은 비건들이며, 축산과 동물성 식품 섭취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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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건들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Hopwood et al. 2020).

식물성 식단을 통하여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을 줄이고, 깨끗하고 윤리적인 

영양 공급을 받으며, 인류가 환경에 부담을 주는 잠재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비건주의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Sandford, 

2017). 현재의 환경에서 앞으로 다가올 지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동물성 식품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물성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삼가기도 하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며 동물의 생명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채식주의자와 비건들의 식단 패턴은 채식주의자가 된 동기부여로 인하여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음식 종류를 이용하여 식단을 구성하고, 채식주의자들의 

식이는 살코기(고기, 가금류, 해산물 등)가 전혀 없으며 야채류, 과일류, 곡물류, 

두류, 견과류, 씨앗류 등으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Melina et al. 2016). 

사람들은 채식주의 식단을 동물을 향한 동정, 환경 보호 열망, 만성 질환의 

위험성 감소, 질병 치료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선택한다(Hagmann et al. 2019). 

하지만, 이 보고서는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여 축산업의 효과와 

동물성 식품 섭취 시 건강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지 수준이 증가하면서 지구가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증가하면서, 환경문제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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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지표로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조사했다(Calculli et al. 2021). 이들은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항의로 시위를 벌이고, 자연 환경의 이득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시위를 했다. 환경운동가들은 기후 위기와 다른 환경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 정치적인 변화를 주장했다(Mackay et al. 2021).

¡ 동물권

동물 권리의 이론은 현재 우리 인류와 동물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한다. 동물권에 대한 이념은 역축이든 식량을 제공해주기 위해 키워지는 

동물이든 상관없이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에게 

기본권을 제공해야 하고 동물권은 채식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동물성 

식품들뿐만 아니라, 동물이 포함된 모든 물건, 활동 등을 피하고자 개개인들이 

맹세를 했다(Kotzmann et al. 2019). 극단적인 동물권 옹호자들은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되면 안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또한 부적절하다고 여겼다(Carr et al. 2018).

5) 유사 축산물(Demi-Livestock Product)

유사 축산물이란, 전통적인 축산물을 원료로 생산하지 않고, 축산물과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사람을 위해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식물원료 축산물 유사식품과 함께 동물성 세포를 이용하여 배양한 축산물 

유사식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면, 소비자들은 대체식품의 필요성에

는 동의하지만 안전성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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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수도권 거주 10~60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대체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축산물 

대체식품은 ‘대체육’ 등의 명칭으로 유통ㆍ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자 대부분

(88.6%)은 용어 정도만 인지하는 수준이었으며, 축산물 대체식품에 적합한 

명칭으로 단백질 유래별로 식물성 대체육, 미생물 대체육, 식용곤충, 배양육 

등을 가장 많이(22.4%) 꼽았다. 이어 대체단백식품(19.6%), 육류대체단백질식

품(19.2%), 육류대체식품(18.6%)을 축산물 대체식품에 적합한 명칭으로 생각

했다.

명칭에 ‘육’이나 ‘고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은 응답이 62.8%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고기로 오인하지 않을 명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대체식품 개발은 10명 중 9명(92.6%)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21.8%)와 동물복지(17.6%)를 꼽았다. 축산물 

대체식품 개발에 따른 우려점으로는 안전성(44.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존 육류보다 떨어지는 식미감(33.6%), 가격 상승(14.0%)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 섭취 의향은 완전영양식품(65.8%)과 식물성 

대체단백질 식품(63.6%)이 높고, 곤충 단백질식품(26.0%)은 가장 낮았다.

소비자연맹은 “향후 축산물 대체식품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적합한 

명칭 지정이 필요하고, 생산공정이나 생산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체계를 구축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곤충을 이용한 단백질 식품 등 식재료의 다양화에 

대비해 알레르기 여부나 어떤 원료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식품인지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방법도 마련해야 하고, 미래 식품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술 적용의 필요성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으므로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했다(식품저널, 20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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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순환생물경제

¡ 순환생물경제의 관점(European Commission, 2013)

순환생물경제의 관점은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을 감소하고, 생산방법을 변화하

고, 토지·수산·양식에서의 신재생자원을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증진하고, 이러

한 것들을 다양한 생물 근간 생산물(biobased products)과 바이오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을 증진하며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 환경문제의 공통된 해결책 (KBCSD, 2020)

(기후 변화) 토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기후 솔루션을 

활용하면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 미만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최소 30%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자원 부족) 197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원 사용은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전 세계 원료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음식물 손실 및 낭비) 인간의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식량의 1/3은 소비자 

식탁에 도달하지 못했다.

(생물다양성 손실) 서식지 보존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없으며 종 멸종률은 

지난 천만 년의 평균보다 수십~수백 배 가속화될 것이다.

(토지이용 변화) 토지 황폐화는 32억 인구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연간 세계 

총 생산의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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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환생물경제의 원칙, 추진 요인 및 기회

* 출처 : Muscat, A., de Olde, E.M., Ripoll-Bosch, R. et al. Principles, drivers and opportunities 

of a circular bioeconomy. Nat Food 2, 561–566 (2021).

https://doi.org/10.1038/s43016-021-00340-7. five ecological principles to guide biomass 

use towards a circular bioeconomy safeguarding and regenerating the health of our 

(agro)ecosystems avoiding non-essential products and the waste of essential ones prioritizing 

biomass streams for basic human needs utilizing and recycling by-products of 

(agro)ecosystems using renewable energy while minimizing overall energ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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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우산업 발전방향 

: 식품을 바라보는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한우산업

에 주는 숙제

1) 소비자 인식에 따른 대응

소비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식품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품 소비성향

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의 5단

계 계층구조를 식품 소비단계에 적용했다(‘농업전망 2017-제5장 식품소비구조 

변화와 트렌드 전망). 

이에 따르면 1단계에서 소비자는 식품소비를 통해 생리적 필요(배고픔)를 

먼저 충족한다. 2단계로 접어들면 소비자는 식품의 품질·안전성 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3단계에선 가족의 화합을, 4단계에선 지위와 명성을, 마지막 

5단계에선 감정이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용도로 식품을 소비한다. 즉, 3단계 

이후의 식품소비 행위엔 영양 공급이라는 본질적 필요보다는 사회에서의 

필요가 더 많이 반영된다.

‘한국 음식문화의 의미와 표상’이란 논문(정혜경, 아시아리뷰, 2015, 97-121)에

서 “사람들은 음식소비를 통해 당질이나 지방 혹은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동시에 상징과 의미를 먹는다”고 했다. 논문에서는 음식의 의미를 

‘권력 코드로서의 음식’, ‘약으로서의 음식’, ‘정(情)의 메타포(metaphor)로서의 

음식’, ‘기원과 소망의 음식’으로 구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소비는 생리적 

욕구충족의 단계를 벗어나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중심을 두는 2단계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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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됐다. 따라서 3·4단계인 식품의 고급화, 사회적 가치 등 다각적 특성에 

따라 소비하는 행태를 보이며, 일각에선 동물복지 같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는 5단계 소비도 나타나고 있다.

축산물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며 식물성 식품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아미노산 균형을 맞춰주는 등 종합영양제 같은 식품이다. 

나아가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시대별 사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 논문에서 

제시한 음식의 의미에 부합한다. 식품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이 Maslow의 

5단계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안티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한우 연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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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우 가치 연구

1. 건강한 한우

1) 선행연구 (한우자조금 연구 중심)

¡ 성분관련 진행 연구

수입고기의 경우 포화지방산인 스테아르산이 한우고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

다. 한우의 경우 근내지방도가 증가할수록 등심 내 올레인산 함량이 증가하였으

며, 단가불포화지방산/포화지방산은 한우고기가 평균 1.22로 미국산(1.10)과 

호주산(0.86)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올레인산 증가시 포화지방산(A) 대비 단가불포화지방산(B) (B/A)이 높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2)

한우육 인공소화 분해물을 이용하면 수입소고기보다 황산화 활성도가 높아

대장염 완화에 도움을 준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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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의 생리활성기능 물질과 항산화 활성이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동물에 한우육을 급여하였을 때 대장염을 악화시키지 

않았으며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켜 대장염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내 

유익 미생물을 증가시키며 유해균을 감소시켜 대장염 완화 효과를 보였다.

쇠고기의 지방산 조성을 통해 동맥경화 지수(AI)를 감안했을 때 한우고기의 

지방산 조성은 호주산 및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혈관건강에 우수했다. 수입쇠고

기의 섭취는 LDL-C 수치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인 반면, 곡물비육 한우고기의 

섭취는 혈중 LDL-C의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한우고기의 섭취가 혈중 

LDL-C, HDL-C 및 총콜레스테롤 수준과 관련하여 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한우육의 인공소화물 (인체 소화물 in-vitro)이 LPS 처리한 대식세포의 생존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한우육 인공소화물은 LPS에 의해 유발된 염증인자 

(TNF-a, IL-6, PGE2, NO)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동물에 

한우육 급여에 따라 분변으로 배출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증가시킨 반면, 

혈청 내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감소시켰다. 한우육 등심은 LPS와 ConA로 자극시

킨 T cell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감소시켰으며,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증가시

키는 결과를 통해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다.

한우는 수입소고기 대비 혈중 LDL-C, HDL-C, 총콜레스테롤 등 혈관 건강에

이롭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7)

한우 등심 섭취 시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항염증 효과 증명), 실험동물에 

급여 시 분변 배출 콜레스테롤 양 증가와 혈청 내 총콜레스테롤 양 감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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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후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펩타이드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근육 단백질 합성 연관 mTOR signaling 전사체 및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연관 전사체의 발현에 있어 한우고기 유래 저분자 물질이 유의적으로 

증가시킨 것을 관찰했다.

¡ 생산 관련 진행 연구

사출대두를 급여한 구에서 기능성 아미노산의 함량이 유의하게 높아 한우고기 

등심의 연도, 다즙성, 감칠맛 및 종합기호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타민 

C를 급여하였을 때 단가불포화지방산 조성과 융점에 영향을 미쳐 ‘맛’과 ‘건강기

능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강을 급여하였을 때 거세한우의 

육질등급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영양/건강

¡ 한우육의 저탄고지 식단활용

우리나라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물실험 : 한우육 유래 저분자 물질이 단백질 합성에 연관 있는 mTOR 

전사체 발현에 효과 있음. 또한 근육량을 증가시킴 (한우자조금위원회, 

2021)

단가불포화지방산 증대 생산 기술 : 미강, 사출대두, 비타민C

(한우자조금위원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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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도입하여 다이어트를 하는 내용이 언론이나 

매체에 의해 보도되며 열풍이 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저탄고지 식단에 대하여 

소비자의 관심은 높으나 한우육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미흡한 편이다. 한우 섭취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임상실험은 

한우자조금위원회에서 2건 정도 진행한 이력이 있으나, 저탄고지 식단에 있어 

한우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임상평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우육을 저탄고지 식단에 활용함에 있어 생소한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소비자 인식조사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저탄고지 

식단에 있어 한우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체 대상 임상평가를 

진행하여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결과를 토대로 저탄고지 식단에 있어 한우육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블링 논란 해결

우리나라 한우는 수입육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고급육 정책 위주로 펼쳐 

근내지방이 높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근내지방이 높은 

소고기가 고급육으로 추앙받던 과거와 달리 현대 소비자들은 높은 근내지방 

함량을 가진 소고기를 섭취하였을 때 발생하는 과도한 지방 섭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우육 내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이고 

강화된 임상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먼저 전문화된 소비자 동향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적정 마블링 수준에 대한 선호도 파악을 선행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적의 마블링을 생산할 수 있는 

한우사양시스템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 고품질 한우고기에 필요한 근내지방 

분포도가 높은 미세마블 한우육 등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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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소비자의 마블링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

¡ 대체식품 대비 연구

최근,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와 친환경 이슈에 부합하기 위한 동물성 식품 대체제

가 각광받고 있다. 축산업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배양육과 대체식품에 

대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초 대비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체식품에 대비하여 한우산업의 배양육 

대응 정책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우자조금위원회에서 

나서서 한우의 배양육 대응 기초연구의 초석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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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한우 / 복지 한우

1)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용어 및 특징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앞 글자를 

딴 합성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책임경영과 친환경 등을 통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추구하고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2004년 유럽연합(UIN) 

산하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서 발표한 「Who Cares Win」 보고서

에 처음 등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자본시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사회에 가치 있는 시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2006년 UN은 ESG에 대한 6가지 책임투자원칙을 발표해 그 실행 개념을 

더 구체화시켰다((UNEP Finance Initiative·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2013). 

6가지 책임투자원칙은 아래와 같다.

Ÿ ESG 사안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통합할 것

Ÿ 적극적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는 ESG 사안을 투자 보유 정책과 관행에 

통합할 것

Ÿ 투자 대상 기업에 ESG 사안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길을 모색할 것

Ÿ 투자산업 내에서 책임투자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촉구할 것

Ÿ 책임투자원칙 실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할 것

Ÿ 책임투자원칙 실천에 관한 활동과 진척 상황을 각기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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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평가 

기준으로,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SG 경영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미국, 일본 및 국제기구들은 ESG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며 관련 국내외 기준을 강화했다.

¡ 농축산업 적용

농축산업 분야의 국제 ESG 주요 평가지표로는 FAO의 SAFA, WBA의 Food 

and Agriculture Benchmark, SAI Platform의 FSA 등이 존재한다.

[표 1] FAO SAFA 지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배
구조

기업 윤리 기업 실사

책임 감사

참여 고충처리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합법성 자원의 소유권

관리 비시장 상품의 금전적 가치 공시

환경

대기 온실가스, 대기질

물 취수량, 수질

땅 토양의 품질, 토지 황폐화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종/유전적 다양성

재료 및 에너지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동물 복지 동물 사육과 건강

경제성 투자 투자 수준,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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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은 자연환경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상 농업 분야에서의 

ESG는 3가지 요소 중 환경, 사회에 특히 주목하는 특징이 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은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탄소중립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필요로 하는 ESG가 중요하

다.

¡ ESG 경영

- EU

Ÿ ESG 정책 확산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Ÿ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채택.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류 공동 목표 제시

취약점 생산/공급/시장의 안정성, 리스크 관리

제품 품질 및 정보 식품 안전과 품질, 푸드체인

지역 경제 지역 인재 및 자원 활용

사회

근로복지 생활 임금, 역량 개발

공정한 거래 관행 공정한 거래, 결사의 자유

노동권 강제/아동 노동, 결사의 자유

형평성 양성평등, 취약계층 지원

보건안전 작업장 안전

다양성 토착민의 권리

*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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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 외 주요 입법 활동 5가지 ①녹색 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 

②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③기업지속가능 공시(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④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의무 부여, ⑤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포함)

- 미국

Ÿ 바이든 정부 이후 2021년 1월,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2021년 5월, ‘기후관련 금융위험’의 행정명령 발표 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 실행

Ÿ 2021년 6월,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이 통과됨으로써 상장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ESG의 범위 확대

Ÿ 연방준비제도(Fed)의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 출범, 기후변화와 관

련된 경제적 위험을 분석, 대응책 마련하는 업무 진행

Ÿ 초반에 ‘환경’에 집중된 관심이 최근 사회 및 지배구조까지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준 확대 (예: ‘위그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 한국

Ÿ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은 지표 구성(총 119개 세부목표 및 236개 지표). 과거 환경분야 중심의 

구성에서 사회, 경제 부문의 지표를 보완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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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녹색분류체계(K-Taxonomy): 2021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가이

드라인으로 특정 기술이 친환경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분류

Ÿ 2021년 금융위원회 ESG 정보 공시제도 계획 발표: 2025년까지 ESG 자율공

시를 활성화, 2025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계획 발표

¡ 농축산업과 ESG

- EU

Ÿ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1962년 등장한 이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8년 6월 2021-2027년 기간 동안 시행될 내용이 발표. 주요 

내용으로 ①농가에 대한 소득지지 수단과 ②지속가능한 농업 및 기후변화 

대응을 담고 있음

Ÿ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 및 유기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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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Ÿ 2018년 ‘농업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 of 2018)’ 발효, 이를 중심

으로 농가 소득지원, 환경보존, 지역발전 등이 포함된 농업정책 진행(2023

년까지 유효)

Ÿ 주요 법안으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Conservation Stewardship 

Program, CSP), 환경을 고려한 인센티브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 등을 포함, 관련 환경보존 기술을 채택하여 

[그림 2] ‘농장에서 식탁까지’ 주요 항목 

* 출처 : FAO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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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할 경우 직간접적인 도입 비용을 보전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독일

Ÿ ‘유기농업 미래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유기농업 20% 달성을 목표로, 

유기농업 관련법을 규정하고, 기술 및 시스템 교육 지원

- 한국

Ÿ 한국 농축산업 분야 역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과제가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들이 제정되고 있음

Ÿ 농축산업 분야의 ESG 경영은 주로 ‘환경’에 초점

Ÿ 국내 주요 제도

Ÿ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내 ‘기아종식’,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의 항목이 농축산업 분야와 연관됨

[그림 3]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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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정책과제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판로확충 등 농업소득 증대

˚ 농촌융복합사업 등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

˚ 재해대응력 강화, 공익직불제 본격 추진 등 소득안전망 구축

˚ 친환경 농업 확산

˚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유지

˚ 신품종 개발

¡ 한국 ESG 경영 축산업 분야 관련

국내 농업 ESG 경영은 이제 초기 단계로 각 분야마다 제도적·행정적으로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친환경농업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은 농업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축산 분야의 경우 

축산환경자원과(환경부)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어려운 인증 기준 및 높은 생산비”로 유기축산 인증 농가가 

100호 내외로 정체돼 있고 출하 품목이 우유에 편중(97.9%)된 것도 문제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 

*어려운 인증 기준: 유기사료 공급, 목초지·사료작물 재배지 확보, 낮은 사육밀도, 농약·항생제 

사용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가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오히려 가축분뇨 퇴·액비 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한 표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과다 사용될 우려가 있음을 주의시켰다. 정부의 주요 정책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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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대응을 위한 미래 제안

- 한우가치 재규명을 위한 ESG 경영 개선 방안 제안(보완)

- ESG 경영 추진을 위한 농가 현황 조사 필요

- 축산업 중심, 축종별 ESG 경영 기준 마련 시급

2) 생산기반

¡ 사육

– 기업진출 인식 등

기업 등 비농업인의 한우산업 진입 현황과 농가의 비농업인 한우산업 진입에 

대한 인식조사, 비농업인의 한우산업 진출에 있어 건전한 사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자본이 한우 사육업에 진출했을 때를 

대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미경산우 브랜드화

번식농가의 암소감축 유도를 위해 미경산암소의 브랜드 전략을 통하여 번식경

영농가의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한 번식경영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한다. 정부차

원의 제도 도입을 통해 미경산 암소의 비육전략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사육조직 활성화/유통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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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및 농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구매협상력을 높이고 

제반 소요비용을 낮춤으로써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제안했다.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한우유통구조로 인하여 유통비용 과다로 유통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축산업에서 국내 인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축산분야의 근무환경개선, 

정부지원 등을 통한 정책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영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사료공동구입, 백신 공동접종, 한우혈통등록 및 관리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주장했다.

– 조사료 생산이 동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료 수급 비율에서 볏짚이 상당수 차지하여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국내 기온을 고려하였을 때 양질의 사료작물인 이탈리안라이그라

스, 청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귀리 작물의 사육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휴경지 활용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기여하고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 송아지생산 안정제 / 번식기반 안정화 / 번식단지

한우번식경영은 비육경영에 비하여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재구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 번식기반 안정화 방안 수립을 진행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 붕괴 우려로 번식농가 소득의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송아지안정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경영

–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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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 농업기반, 친환경·HACCP 등을 한우 산업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 정책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경영개선

– 수급조절 매뉴얼

장기적 한우정책의 핵심으로 가임암소수 관리를 꼽았으며 한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가임암소수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송아지생

산안정제 개선과 사육규모 조정을 동시에 이루어 생산안정제 정상화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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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한우

1) 토양, 수질, 대기오염

관계부처합동(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축산업에 의한 오염 배출부하량의 

경우, 총인(Total Phosphorus)과 BOD는 우리나라 전체 오염 배출부하량 내 

비중이 각각 36.9%(점오염원 내 5.1%, 비점오염원 내 49.2%)와 37.5%(점오염원 

내 1.3%, 비점오염원 내 54.7%)였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기 위한 양분관

리제를 2021년부터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기업화 및 대규모화, 

그리고 인근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축산 악취 민원이 2013년 2,604건(전체 

13,103건의 19.9%)에서 2016년 6,398건(전체 24,748건의 25.9%)으로 건수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체 악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축종별로 돼지, 한우, 기타, 개, 닭 순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가축 

분뇨를 적절한 처리를 거쳐 퇴·액비 및 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토양, 수계, 

대기 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게 되어 이러한 토양·수질·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 수질오염

가축의 사료를 위해 생산되는 농업용수 사용량은 총 농업용수 중 41%에 해당하

며, 반추동물의 고기 생산이 가장 큰 물 소비량을 차지한다(HumpenÖder, 

Florian et al. 2022). 축산 생산성을 위하여 강화된 관행적 농법들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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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N), 인(P), 그리고 유해균들(e.g. Cryptosporidium)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한다. 

가축은 작물 생산에 분뇨를 비료로 제공하고, 분뇨에는 영양성분들(N, P)들이 

포함되어 있고 유해균들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영양분과 미생물들이 

작물 재배지에서 흘러나와 강물 안으로 유입된 사례가 있다(Strokal, Maryna 

et al. 2019; Vermeulen Lucie C et al. 2019).

축산물은 세계의 식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강물의 

다양한 오염원일 수도 있다(Herrero Mario et al. 2016). 현재 세계의 약 20억 

명의 사람이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크립토스포리듐

(Cryptosporidium)과 같은 유해균과 영양분들이 강물에 포함이 되어 있다

(Strokal, Maryna et al. 2019; Vermeulen Lucie C et al. 2019; WHO, 2019). 

크립토스포리듐(Cryptosporidium)은 프로토조아 기생충으로 감염된 사람과 

동물의 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Vermeulen Lucie C et al. 2017). 과다한 영양분으

로 강, 호수, 저수지, 해안가에서 부영양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Li et al. 

2022). 환경 운동가들은 각자의 물발자국을 55%까지 감소시키기 위해서 완전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Vanham Davy et al. 2018).

¡ 토양오염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개간지 혹은 시골 지역의 농산물

을 위한 유기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Zhou Xian et al. 2020).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계분 혹은 축분을 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의학적인 항생제들이 토양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땅 내부층 깊숙이 스며들거나, 물에 스며들 수 있다

(Zhang Xiaorong et al. 2022). 대략 15,600톤의 수의학적 항생제들이 2016년 

미국에서 사용되었으며, 중국에서는 돼지와 닭 사료에 약 84,000톤의 항생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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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됐다(Kovalakova Palva et al. 2022; Zhang, Qian-Qian et al. 2015).

돼지 분뇨에서 14종류의 항생제가 0-15.2mg/kg의 농도로 검출되었다(Zhuet 

al. 2013). 항생제는 완전히 대사 및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90%가 분뇨를 

통해서 배출되고 이러한 것이 토양과 수질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Leng Yifei 

et al. 2016). 구리(Cu)와 아연(Zn)은 동물의 성장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Wei, Xiaocheng et al. 2018). 토양에 오래 저장된 

가축분뇨를 사용하면 중금속이 누적되어 있을 수 있으며 토양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Qian Xiaoyong et al. 2018).

¡ 대기오염

주 대기 오염원은 암모니아(NH₃),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 

휘발성 유기화합물 (NMVOC) 그리고 미세먼지(PM 10, 2.5)가 해당된다. 하지만, 

악취 발생은 공기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기 오염원에 해당한다. 최근 

농업의 집적화가 되면서, 주거지역과 농경지역의 상호 침범이 이어지고 악취는 

주 대기 오염물질로 민원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Rzeźnik, Wojciech, et 

al. 2022).

축사는 점 혹은 선 형태의 배출원이며 환경 오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악취 

배출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주거지역과 거리 유지를 해야 하며, 축산 시설물들은 

주로 암모니아의 공급원 역할을 하여 낮은 농도에도 사람과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Lee Sang-Hun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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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

가축분뇨는 미생물 활동으로 분해되며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분뇨의 

구성물질 중 요소(urea)는 암모니아(NH3), glucuronides는 glucuronic acid, 

hippuric acid는 benzoic acid, sulphate는 hydrogen sulfide로 분해된다. 분의 

구성물질 중 단백질(protein)은 volatile fatty acids, phenols, indole, skatole, 

NH3, amines, mercaptans로 분해되고 탄수화물(carbohydrates)은 volatile 

fatty acids, alcohols, aldehydes로 분해된다(Spoelsta 1979).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에서 과도한 단백질과 발효 가능한 특정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주요 악취 발생 화학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합성 아미노산을 사용하고 

nonstarch polysaccharides와 특정 oligosaccharides를 사용할 때 악취를 줄일 

수 있다(Sutton et al. 1999). 악취 관리를 위해서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조정이 

필요하다.

축산 악취와 관련된 주요 악취물질 그룹은 지방산(fatty acids), 아민류(amines), 

NH3, 방향성 물질(aromatics), 그리고 유·무기 황(organic and inorganic sulfur)

이 있다(Wilber et al. 1990). O’Neil과 Philips (1992)는 169개의 악취물질을 

제시했다. 그 중 30개는 1㎍/㎥보다 낮은 odor detection threshold를 보였고, 

가장 낮은 odor detection threshold를 가진 10개의 물질 중 6개가 황을 포함한 

물질이었다.

돼지 분뇨에서 발생하는 hydrogen sulfide, NH3, acetic acid, butyric, isobutyric 

acid, isovalenic acid, propionic acid, valeric acid, phenol, cresol, indole, 

skatole을 분석하였을 때 악취 농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은 hydro-

gen sulfide, p-cresol, butyric acid였다(Fakhoury et al. 2000).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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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돈사와 계사 내부 악취 물질별 실내 농도 수치는 NH3가 ppm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hydrogen sulfide, methyl ethyl ketone, propionic 

acid, butylic acid가 백 단위 ppb 수준, 그리고 22개 악취물질 중 알데히드류 

5가지 물질(acetaldehyde, propionaldehyde, butyraldehyde, n-valer-

aldehyde, i-valeraldehyde)은 검출되지 않았다(김기연 등 2013).

김기연 등(2014)은 우리나라 축사 유형별 전체 악취 발생량에서 가장 높은 

기여율을 가진 물질은 butyric acid, i-valeric acid, trimethylamine이었으며, 

VOCs와 알데하이드류 물질들은 기여율이 모두 1% 미만이었다고 보고했다. 

악취물질의 경우 혐기적 상태에서 발생하기 쉬워서 혐기적 상태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H2O), 과산화수소(H2O2). 이산화탄소(CO2) 등 산소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은 무향(odorless)이지만, 이 산소 원자가 황 등으로 바뀌어 황화수소(H2S), 

hydrogen persulfide (H2S2), carbon disulfide (CS2)가 만들어질 경우 악취가 

발생한다(Nicolai et al. 2005).

Wang et al. (2011)은 육성비육돈사의 바닥에 따른 NH3와 악취 차이를 연구하

였는데 완전 슬랫(fully slatted floor) 시스템이 깔짚바닥(deep litter) 시스템보

다 NH3의 경우 약 4.1배, 악취의 경우 약 1.6배 높게 발생했다. 이 연구에서 

NH3와 악취의 경우 첫 실험 기간(Dec. 1~22)보다 두 번째 실험 기간(Jan. 

15~28)에서 완전 슬랫 시스템은 각각 4.8배, 1.3배 증가한 반면 깔짚바닥 

시스템에서는 각각 1.1배, 1.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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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를 줄이기 위한 노력

김기연 등(2014)은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그 

제거효율이 분무처리, 공기정화기 등 물리적 처리의 경우 30~95%, 미생물제재

의 경우 30~70%였다. Maurer et al. (2016)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NH3, H2S, 악취,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이 첨가제와 사료조절에 의한 방법보다 제거율이 좋았다. Chen et 

al. (2020)에 따르면 가축분뇨 유래 악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되는 

12가지 첨가제를 pilot scale에 적용했을 때 NH3, H2S, VOCs, odor의 감소가 

변동성이 높아 효과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미세먼지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particulate matter, PM)을 분진(粉塵) 또는 에어로졸

(aerosol)이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암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 

오염과 그 구성물질인 입자상 오염물질을 2013년에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축사 내 미세먼지는 가축뿐만 아니라 작업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

대기환경학에서는 대기 중 떠다니는 공기역학직경이 50㎛ 이하의 분진을 

총부유분진(Total Suspended Particle)이라 부르며, 부유 분진의 공기역학직경

이 10㎛ 보다 작은 것을 미세먼지(PM10), 2.5㎛ 보다 작은 것을 미세입자(PM2.5)

로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총부유분진을 총먼지, PM10을 미세

먼지, 그리고 미세먼지 중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있다. PM2.5보다 

큰 먼지의 경우 대부분 자연적 발생원에서 발생하고 마모, 마찰, 기계적 분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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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생성되며 배출 후 수 분~수 시간 이내에 땅에 떨어져 공기 중 

체류시간이 짧다. 

PM2.5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자동차의 배출가스,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등 오염원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되는 분진을 1차 분진이라 부르고, 가스상 

물질(SO2, VOCs 등)이 대기 중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입자화한 것을 2차 분진이

라고 한다. PM2.5의 구성을 보면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생성된 

황산염, 질산염 등이 58.3%, 화석연료 연소에서 나오는 탄소류와 검댕 16.8%, 

흙먼지 등 광물 6.3%, 그리고 기타 18.6%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 2016).

축사의 1차 분진 발생원은 가축의 털, 표피, 마른 분뇨, 사료, 미생물, 꽃가루, 

곰팡이 등 다양하다. 양돈 시설에서 발생하는 PM10의 배출계수는 돼지 무게 

기준 20kg 이하, 20~50kg, 비육돈의 경우 각각 0.008 kg/두/년, 0.029 kg/두/년, 

0.061kg/두/년이었고(Costa et al. 2009), 돼지의 활동이 많은 사료 급이 시간에 

최대 PM10 농도가 측정된다(Costa et al. 2009). 축사 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가축분뇨이며 미세먼지에 붙은 미생물 역시 가축분뇨에서 유래되었

고 phyla를 기준으로 Firmicutes이 많았으며(64.8~97.5%), 그 뒤로 

Proteobacteria(1.4~21.8%), Bacteroidetes(0.3~13.7%)를 차지했다. Genus 기

준으로는 Clostridium이 평균 28.1%, Bacillus 25.2%, Terrisporobacter (9.0%), 

Turicibacter(5.4%) 순이었다(Kong et al. 2021).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악취 물질은 먼지에 붙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먼지를 제거할 경우 악취를 65~75% 감소시킬 수 있다(Hammond et al. 1981; 

Hartung 1986; Hoff et al. 1997). 우리나라 돈사 내 부유 미생물의 농도의 

경우 육성비육돈사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했고 자돈사, 모돈사 순이었으며, 

총 부유 미생물의 약 60%가 0.6~4.7㎛ 크기로 호흡성분진(respirable dust) 

크기였다(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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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돈사 내 곰팡이의 경우 Fusarium(10.8%)가 제일 많았으며 곰팡이의 

수와 PM2.5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Kumari et al. 2016). 자돈사의 실험에

서 inhalable dust는 자돈의 활동, 밀집도, 환기량에 영향을 받았으며 호흡성분

진은 환기량, 실내온도, 자돈의 활동량에 영향을 받았다(Kwon et al. 2016).

축사 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축사에서 배출되는 NH3는 초미세먼지 전구물질

이다.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 NO2)과 아황산가스(SO2)가 

발생하고 대기 중 오존(O3)과 반응하여 질산(HNO3), 수증기(H2O)와 반응하여 

황산(H2SO4)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NH3가 존재하면 반응하여 2차 분진인 

질산암모늄(NH4NO3)과 황산암모늄((NH4)2SO4) 또는 황산수소암모늄 

((NH4)HSO4)을 생성한다.

미국의 경우 가축의 NH3 배출량이 총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 

PM2.5 배출량 중 약 5~20%가 가축에게서 배출된 NH3에 의해 생성된 것이었다

(Hristov 2011).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전체 NH3 배출량은 308,298톤이었고 

이 중 분뇨가 257,280톤으로 약 83.5%를 차지한다(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

터 2020). 

우리나라의 2017년 PM10, PM2.5, black carbon의 총 배출량은 각각 218,476톤, 

91,731톤, 15,555톤이었고 축산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각각 10,938톤, 2,013톤, 

30톤이었으므로 축산이 총 PM10, PM2.5, black carbon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5.0%, 2.2%, 0.2%이었다. 이 외에 2017년 농업 활동에 의한 PM10, PM2.5, 

black carbon 배출량은 각각 9,596톤, 1,919톤, 0.4톤이었으며 농업잔재물 

소각에 의한 배출량은 각각 9,150톤, 7,627톤, 1,687톤이었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NH3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료 내 단백질을 

줄이는 방법(Nahm 2007), 뇨에 있는 urea가 분에 있는 요소분해효소(urease)와 



- 35 -

섞이게 되면 약 20시간 내에 뇨 내의 urea가 완전히 분해되기 때문에(Dai 

et al. 2014) urease를 억제하여 분해를 늦추는 방법(urease inhibitor) (Pereira 

et al. 2013)이 있고, 이 방법은 퇴비를 토양에 넣었을 때 퇴비 내에 남아있는 

urease에 의한 NH3 배출 증가(Choi et al. 2007)를 억제할 수도 있다.

4) 기후변화

¡ 지구온난화

과거 20년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증가했다.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그리고 이산화탄소(CO₂)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가스에 해당하며, 세계의 기후변화는 주로 위와 같은 가스로 인하여 대기 

환경의 오염을 초래하고 기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IPCC, 2007; 

IPCC, 2013). 현재 농식품 기반 산업 중 하나인 축산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된다(Audsley et al. 2014).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농식품 부분에서 2/3이 축산업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에 해당된다(Slade 

et al. 2016).

다른 연구에 따르면 축산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14.5%에 해당한다

(Gerber et al. 2013). 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스 배출량에서 동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CH₄가 18%를 차지하고 CO₂의 경우 9%를 차지한다(Steinfeld 

et al. 2006). 이러한 점에서 메탄(CH₄)은 CO₂에 비해 23배 더 큰 지구온난화 

영향력이 있으며 그중 50-60%가 반추동물 사육 및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다 

(Rira, Moufida et al. 2015; IPCC,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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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연간 8,000만 톤의 메탄(CH₄)이 반추동물을 사육 및 생산하는 데서 발생하

며,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Beauchemin, K. A. et al. 2008). 반면에,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식물성 식품만을 섭취하는 사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만 차지한

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Xu, Xiaoming et al. 2021). EAT-Lancet 건강 식이요법을 

하는 고소득 국가의 경우 2배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탄소의 

격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Sun, Zhongxiao et al. 2022).

¡ 축산부문 내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법(KREI 제출 자료)

장내발효 유래 온실가스 저감

• 가축 생산성 향상

장내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은 공급된 사료(에너지원)가 동물에게 흡수되

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 효율을 낮추게 되므로, 투입되는 

자원 대비 생산량이 떨어지게 된다. 고능력우의 경우 사료 섭취량이 저능력우보

다 약간 높지만 고능력우의 생산성 증가는 사료 섭취량의 증가보다 높기 

때문에 단위 생산물당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온실가스 배출강도; 

greenhouse gas emission intensity)은 고능력우가 저능력우보다 낮다. 

같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할 때 고능력우의 

배출강도가 저능력우의 배출강도보다 낮다. [그림 2]에서 보듯 더 낮은 저능력우

를 더 높은 고능력우로 바꿀 때 온실가스 저감량은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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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탄수화물 조정

전분 성분이 많은 사료를 공급할 경우, 위 내에서 소화되면서 소비되는 시간이 

짧고 소화율이 높아진다. 소의 경우 propionate의 생산이 증가되고 메탄 생산이 

감소하며, 곡물에 따라서도 메탄 배출량에 차이를 보인다. 보리 전분은 옥수수 

전분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발효되므로 더 많은 메탄이 배출될 수 있고, 조사료 

등 섬유질의 성분이 많은 사료를 공급할 경우 메탄 배출량은 증가한다.

[그림 4] Fat-and-Protein Corrected Milk(FPCM)로 계산한 우유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 강도

* 출처 : FAO and GDP. 2018. Climate changeand theglobal dairycattle sector – Therole 

of thedairysector in a low-carbon future. Rome. 36 pp. Licence: CC BY-NC-SA- 3.0 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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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섭취량

Dry matter intake가 증가할 때 gross energy intake 또는 digestible energy 

intake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탄 배출량은 감소한다.

Ÿ 조사료 종류 및 성숙도

성숙도가 높은 조사료를 공급할수록 메탄 배출량은 증가하고, 풀 조사료를 

공급할 때보다 콩과 식물의 조사료를 공급할 때 더 낮은 메탄이 생성된다.

Ÿ 사료공급 빈도

소의 경우 사료공급 빈도가 낮으면 propionate가 증가하고 acetate가 감소하면

서 메탄 생성이 줄어들게 되지만 사료공급 빈도가 낮으면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Ÿ 조사료 가공

조사료를 갈거나 펠렛화하면 반추동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20~40%까

지 섭취량 당 메탄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

Ÿ 목초지 관리

목초지의 품질을 높이면 가축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물 당 온실가스 배출량(온

실가스 배출강도)이 낮아진다.

Ÿ 지방공급

젖소의 경우 지방 공급은 사료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우유 생산량을 

높이고 우유의 지방산 성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메탄 생성이 감소한다.

Ÿ Ionophores

반추동물에 ionophores를 공급하면 사료 이용성이 높아지고 메탄 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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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Ÿ Defaunation

반추위 내의 protozoa를 없애는 기술이며 메탄을 20~50%까지 감소할 수 

있으나 섬유소 소화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Ÿ Probiotics

Aspergillus oryzae와 같은 미생물 사료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실험실 내에서 

protozoa의 감소와 함께 약 50% 메탄 생성이 감소되었고,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사용할 경우 약 10%의 메탄 생성이 감소하였으나 지속되지는 

않았다.

Ÿ Bacteriocins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bacteriocins을 통해 메탄생성균을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Ÿ Archaeal viruses

메탄생성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obligate pathogens으로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Ÿ Immunization

호주에서 양에게 메탄생성균에 대한 백신을 적용하여 가축이 메탄생성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여 메탄 생성을 감소시킨다.

Ÿ Reductive acetogenesis

Inorganic sulfate와 nitrate는 메탄생성균과 수소에 대해 경합을 하므로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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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Propionate enhancers

사료에 Fumaric aicd와 malic acid와 같은 dicarboxylic acids를 적용하면 

propionate 경로가 활성화되어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다.

Ÿ Essential oils

Essential oils이 가진 항박테리아 능력이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다.

Ÿ Genetic selection

Holstein 젖소를 이용해서 네덜란드와 미국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 Friesian 젖소보다 8-11% 낮은 메탄을 생성한다. 높은 net feed efficiency를 

가진 소를 선발하여 메탄 생성을 줄일 수 있으며 분뇨 내 N, P, K의 양도 

줄일 수 있다.

가축분뇨 유래 온실가스 저감

Ÿ 직접적 메탄 저감

가축 분뇨 처리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메탄을 생성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3℃ 정도이고 월별 잠재증발산량과 

강수량 차이로 온난습윤 또는 온난건조에 해당할 수 있다. 그 기후대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과정의 기술에 따라 가축이 배설한 분뇨의 휘발성고형물(Volatile 

solids: VS)이 메탄으로 변화하는 메탄변화율(methane conversion factors)은 

0%(호기적처리) ~ 76%(혐기성 lagoon)와 같이 폭넓게 나타난다. 퇴비화 과정 

등 호기적 처리 방법이 혐기적 처리방법에 비해 메탄변화율이 현저하게 낮다. 

즉, 가축분뇨처리과정에 공기를 넣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메탄 배출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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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직접적 아산화질소 저감

가축분뇨처리과정 중 공기(산소)가 공급될 경우(호기적 처리의 경우) 메탄 

생성은 억제되지만 아산화질소 생성은 촉진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 환산량(CO2 

equivalence)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때 호기적 처리의 메탄 발생 

저감에 의한 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저감량이 아산화질소 생성에 따른 이산화탄

소 환산량의 증가량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된다.

가축분뇨처리방법에 따라 배출계수는 0~0.1kg N2O-N kg-1 질소배설로 나타

나므로 아산화질소 배출계수가 적은 가축분뇨처리방법을 사용할 경우 아산화

질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IPCC 2019, 2019 Refinement to the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GreenhouseGas Inventories, CalvoBuendia, E., 

Tanabe, K., Kranjc, A., Baasansuren, J., Fukuda, M., Ngarize, S., Osako, A., 

Pyrozhenko, Y. Shermanau, P. and Federici, S. (eds). Published: IPCC, 

Switzerland.).

Ÿ 간접적 아산화질소 저감

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 유출(run-off), 휘발(volatilization), 침출(leaching)된 N

은 토양 또는 수계(지하수, 표층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질산화 및 탈질화 

과정을 거쳐 아산화질소가 배출되게 된다. 따라서 가축분뇨처리과정에서 빠져

나가는 N의 저감이 간접적 아산화질소 배출량 저감을 이루게 된다.

¡ 축산부문과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토양 부문과의 연결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 상쇄

농업은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그 자연환경에 영향받는 순환적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적용은 식량안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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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아야 한다. 공기 중의 탄소를 광합성을 통해 식물의 체내로 저장하고 

가축은 그것을 소비하고 이용하지 못한 부분은 배설하여 토양에 탄소를 주게 

되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토양탄소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어 탄소상쇄(carbon 

offsets)를 가능하게 한다.

화학비료 사용 이후 가축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가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토양의 유기물 및 미량영양소 

보급에 긍정적 영향이 있고 축산과 경종 농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축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학균, 

임영아, 강경수. (2021). 경축순환농업 실태 분석과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p.21.)

Ÿ 공급자 측면 (Supply-side)

IPCC(2007)(IPCC, 2007: Climate Change 2007: Mitigation.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로 ‘배출감소(reducing emissions)’, ‘제거촉진(Enhancing removals)’, 

‘배출방지/전환(Avoiding/displacing emissions)’의 세 개의 기술 범주

(category)로 나눈다.

배출감소 기술 범주는 탄소와 질소의 효율적 이용, 제거촉진 기술 범주는 

토양탄소의 증가(탄소격리 등), 배출방지/전환 기술 범주는 산림 등의 농지전환 

방지 등(배출방지)과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연료(배출 전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IPCC(2014)(IPCC, 2014: Climate Change 2014: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Ⅲ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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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구적 토양이용과 바이오매스의 흐름(IPCC, 2014) 

토양/축산/가공/소비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적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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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회공공시설과 시스템적 측면(Infrastructure and systemic perspectives)

농업부문의 경우 사회공공시설과의 관계는 적기 때문에 시스템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전 과정 평가방법으로 보았을 때 토양, 

경종, 축산, 산림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바이오매스들도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 생산물과 부산물도 소비까지 연결되어 있다.

바이오매스 흐름 최적화, 생산성 향상, 토양의 이용은 공급자 측면 뿐만 아니라 

시스템적 측면에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농업/토양 이용을 통합하는 

접근 방법이 감축 시너지를 최적화하고 감축 과정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

Ÿ 소비자 측면(demand-side)

식품과 섬유소의 요구 변화 역시 생산 체인(production chain)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식품에서 낮은 온실가스 배출 식품으로 소비 

변화, 이용 가능한 토양을 조림(afforestation) 또는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감축할 수 있다.

식품 요구의 변화는 기근(hunger)이나 영양실조, 식량안보의 위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다. 이러한 식품 요구의 변화는 음식물 손실과 

쓰레기 감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소비하는 지역에서는 단백질의 질과 양을 

유지하면서 일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식물성 단백질로 변경한다. 음식물을 

과소비하는 지역에서 과소비 감소와 같은 방법으로 식량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풀사료를 소화할 수 있는 가축은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풀,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땅에서 자라는 

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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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AFOLU) 외 다른 부문과의 

탄소 상쇄

식물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토양과 물, 미량영

양분 등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통해 성장하며 가축은 그 식물을 먹고 성장한다. 

식물과 가축의 부산물들과 그 본체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것을 

식물과 가축이 이용하는 순환이 일어나면서 식물과 가축은 탄소원(바이오매스)

이며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감소한 화석연료의 양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는 

탄소 상쇄라고 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혐기적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메탄은 에너지원이므로 혐기분해

를 최적화/최대화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통해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한다. 가축 분을 고체 연료로 이용하는 것은 오래된 기술이지만 현대적 공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국내에서 2015년 7월 17일에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환

경부고시 제2015-110)’를 시행, 일부 개정(환경부고시 제2018-114호, 

2018.7.12.)하여 가축분뇨를 고형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기물에 

열을 가해 화학적 분해를 일으키고 열분해 속도와 온도를 조절하여 고체

(charcoal 등)·액체(bio-oil 등)·기체(syngas 등) 연료를 생산하는 열분해

(pyrolysis) 방법이 있는데 가축분뇨 역시 그 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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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양이용 변화 및 생물다양성

¡ 토양 이용변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토지 사용은 매우 높으며, 세계 농업 용지에 방목을 

위한 목초지 혹은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HumpenÖder, Florian et al. 2022).

생산되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축산물 섭취를 줄이면 산림파괴를 47-55%까지 

줄일 수 있으며, 누적 탄소 손실도 34-57% 낮출 수 있다(Weindl Isabelle 

et al. 2017).

¡ 생물다양성 손실

축산물은 농업 부분에서 절반 이상의 환경적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78%의 지구생명 다양성 손실을 초래한다(LeipAdrian et al. 2015). 야생동

물들은 축산에 의해 대체되거나 혹은 농부가 사용한 덫, 살충제 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오염 혹은 서식지의 소멸로 인하여 매년 죽어가는 

동물의 수나 전체 동물 종의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Theofanidis et al. 2018).

6) 건강

미국의 영양과 식이 학술원에 따르면, 채식주의 식단은 더 나은 건강 결과를 

보여주고, 평균 수명의 증가 그리고 관상동맥의 심장질환 위험을 줄여주며, 

2유형의 당뇨병과 고혈압, 비만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Melina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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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과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비만 환자는, 완전 채식주의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과 

이상지질혈증 중 중성지방을 제외하고 개선시켜 준다(Chen, Peng et al. 2022).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인구들 중 생존자들은 소고기 

섭취가 심혈관 질병을 유발하고 대사장애 등의 위험을 높이는데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Al-Shaar et al. 2020).

소고기의 지방은 돼지와 닭고기들인 백색육에 비해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으며, 

적색육은 콜레스테롤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혈중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인다고 한다(Hu, Frank B. et al. 1999). 

소고기의 지방은 높은 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으며, 팔미트산, 스테아릭산, 

작은 미리스트산 등이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Murimi Mary. 

2022).

포화지방산의 과도한 섭취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이고 

관상동맥의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Siri-Tarino et al. 2010).

¡ 당뇨

고기 섭취는 당뇨병 위험성과 연관이 있다(Barnard et al. 2014). 반면 인도 

성인들 기준으로 락토, 락토오보, 그리고 세미 채식주의자들은 당뇨병 확률이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보도되고 있다(Agrawal et al. 2014).

¡ 호흡기 질환

축산물 생산이 대기 오염에 관련된 질병인 감염 질병 혹은 산업재해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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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차지한다(Post Pim M. etal. 2020). 몇 가지 연구들은 밀집 축산 농장의 

노출 환경 정보와 호흡기 질환의 유의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가지고 있다. 

유기물 먼지들이 알러지를 유발하고 미생물에 노출되어 바이러스성과 균체 

내 독소와 암모니아와 소독제 가스 등에 의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작업 환경 노출은 천식, 비염,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FEV1 

감소 등에 영향을 주며 위험 요인 관리가 필요하다(Sigsgaard Torben. et 

al. 2020).

또 다른 연구 결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주로 밀폐된 축사 환경에서 

근무하여 공기 오염으로 인해 폐 기능 상실을 보인다(van Kersen et al. 2020).

¡ 유해균

Cryptosporidium은 콕시듐류의 원충으로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의 분에서 

발견된다(Vermeulen Lucie C. et al. 2017). Cryptosporidium 오염은 전 세계적

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아이티 국가에서는 난모세포들이 표층수와 지하수 

등에서 검출되었다(Krumkamp Ralf et al. 2021; Balthazard-Accou et al. 2020). 

어린아이들의 공중 보건적 위협을 초래하며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Vermeulen 

Lucie C. et al. 2019).

¡ 암

Oxford 채식주의자 연구와 EPIC-Oxford 집단의 61,64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채식주의자들과 부분 채식주의자들은 전체적으로 육류를 섭취하

는 사람에 비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추가적으로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암의 위험성이 줄고, 림프계와 조혈조직 그리고 다발성골수종 같은 암 형태들

이 채식주의자와 부분 채식주의자들에게서 더 위험성이 낮았으며, 부분 채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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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은 대장암의 위험도 낮았다(Key Timothy J. et al. 2014).

Adventist Health 연구 2에 참가한 69,120명의 참가자들 대상으로 채식주의자

들이 소화기관의 암 발생 확률이 채식주의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낮고, 

완전 채식주의 식단이 특히 여성 암 위험 유발을 전체적으로 낮춰준다고 

한다(Tantamango-Bartley et al. 2013). 고기를 조금 섭취하는 사람들이 대장암

에 걸릴 확률이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낮으며, 채식주의자

들이 전반적으로 전립선암, 폐경 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낮으며, 부분 채식주

의자들이 일반적으로 고기를 섭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암 걸릴 위험이 낮았다

(Watling et al. 2022).

건강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전립선 암의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며, 65세 미만의 남성에게는 장점이 더 크다(Loeb Stacy 

et al. 2022). 식물성 식이요법을 고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며, 식물성 식이요

법은 소화기관이 암에 걸릴 확률을 종류와 상관없이 낮춰준다 (Hardt L. et 

al. 2022; Zhao Yujie et al. 2022).

7) 동물권

동물보호가들의 주요 목표는 동물들 삶의 존엄성 보장이다. 많은 보호가들은 

닭 혹은 다른 축산 동물들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도축되는 과정에서도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축들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고통에 대한 양은 그 동물의 종별로 다양하다. 포유류들은 

그 지표에 대한 연구 진행사항이 많지만, 새와 물고기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

다(Prunier et al. 2013).



- 50 -

매년 미국의 실험실에서 설치류, 양서류, 포유류 등을 포함하여 1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생물학적 수업과 의학적 실험 및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고 있다. 동물들을 죽이기 전에, 독성 가스를 주입하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곳에 가두는 등 잔혹한 방법들로 동물을 죽인다

(Iovino, 2021). 많은 동물 실험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내적 혹은 외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인간의 실험 예측 또한 실패한 증거들로 누적되고 

있다(Pound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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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의 한우

1) 대체식품과 배양육 분석

¡ 용어 및 특징

대체식품이란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원인 육류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육류와 유사한 맛과 모양을 갖춘 고기를 의미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 그 외 1995년 미식품의약품안전청(FDA) 승인 이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세포) 배양육(cell-cultured meat)도 주요 대체식품의 종류로 분류된다. 

최근 대체식품 시장은 채식주의 트렌드 등장과 함께 육류 소비로 야기되는 

환경, 건강,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인식의 증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 분류

Ÿ 식물 성분 대체식품

 대체식품의 주원료는 콩, 밀, 버섯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제조한 ‘식물성 

대체식품’과 버섯곰팡이류에서 추출한 ‘균류 단백질’이 대표적이다.

Ÿ 곤충 원료 대체식품

 식용 곤충을 사용한 곤충 원료 대체식품도 최근 미래 식량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Ÿ 동물 세포배양 대체식품

소나 돼지, 닭 등의 동물 세포를 배양해 고기와 비슷한 식감과 맛을 제조하는 



[표 2] 세계 대체식품 제품유형별 시장규모(2017~2925)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비중 2019년 2025년
CAGR
(%)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7,890.8 8,395.8 87.2 8,962.5
14,319.

8
8.1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514.8 607.5 6.3 722.9 2,470.1 22.7

해조류단백질 기반 제품 485.1 517.6 5.4 553.8 894.0 8.3

미생물단백질 기반 제품 98.2 102.2 1.1 106.5 143.1 5.0

배양육 0.0 0.0 0.0 0.0 31.6 19.5

전체 8,989.0 9,623.1 100.0
10,345.

7
17,858.

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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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육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는 종류 중 하나이다.

¡ 국외 시장동향

세계 대체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고 있다. 

2025년 대체식품의 시장 규모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성·박시현·이용선, 2020).

주1) CAGR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주2) 배양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1년(15.5백만 달러)부터 2025년(31.6백만 달러)까지의 

증가율임

* 출처 : Meticulous Research(2019:131)

그 중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이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배양육 성장율이 

2025년에 급증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세계 대체식품의 지역별 점유 비중은 

북미와 유럽이 각각 44.6%, 2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성장률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국내 대체식품(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유형별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비중 2018년 2019년 2026년
CAGR
(%)

버거패티 9.7 11.8 21.5 13.8 27.3 42.7 15.4
미트볼 14.4 17.6 32.0 21.3 42.6 65.6 15.7
낫토 4.3 5.1 9.3 6.1 12.1 18.2 15.1

소시지 5.5 6.6 12.0 7.9 15.7 23.8 15.3
너겟류 7.9 9.8 17.8 11.7 23.9 39.0 16.6
전체 47.6 58.0 100.0 70.1 140.5 216.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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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동향

국내 대체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200억 원 정도로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시장 점유율 대부분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대체식품 개발은 미국, 유럽 및 중국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평가되나 몇 년 전부터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원천기술 특허 획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체식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의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

고 있다. 2026년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시장 규모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박미성·박시현·이용선, 2020).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은 미트볼, 버거패티, 너겟류, 소시지 순으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 CAGR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 출처 : Stratistics Market Research Consulting(2019:183-187)



구분 연구명 수행연도 요약

1

대체단백질 식품의 성

장과 축산의 지속가능

성

2022

Ÿ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 과대평가

Ÿ 특정 사육방식이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

Ÿ 식물성 대체단백질 식품은 영양, 환경적 

영향, 공급체계 측면에서 육류의 대체품

이 될 수 없음

Ÿ 가축의 환경적 영향 및 축산의 경제적 

사회적 의의 재검토

2

대체식품에 사용되는 

식물성 단백질의 품질 

특성

2022

Ÿ 대체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대체식품의 가공 품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파악

Ÿ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들의 이화학적, 기

능적 특성을 탐구함으로써 기존에 식물

성 단백질 원료의 품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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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는 아직 채식 인구의 비중이 많지 않은 편이라 대체식품을 생산하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지만, 향후 채식 인구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대체식품 시장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연구동향

[표 4] 대체식품에 대한 국내외 연구 소개



구분 연구명 수행연도 요약

3

Plant-base meat 

alternatives: 

Compositional 

analysis, curr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2022

Ÿ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식물성 

대체식품이 맞닥뜨린 기술적 도전 검토

Ÿ 대체식품과 관련된 물질과 공정과 같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 평가

Ÿ 식물성 대체식품은 수분을 포함하는 능

력이 부족하여 첨가물을 추가해도 조리

시 마른 식감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음

Ÿ 화합물을 첨가함으로써 독특한 향이 나

는 단점이 존재, 또한 다양한 첨가물들과 

함께 가열하는 방식이 건강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보완이 필요함

Ÿ 대체식품의 대부분이 고기와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영향 구성이 불균형적임

4

Impact of plant-based 

meat alternatives on 

cattle inventori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2022

Ÿ 식물성 대체식품이 온실가스 배출에 주

는 영향을 분석

Ÿ 식물성 대체식품 소비가 10% 증가할 때

마다 미국 쇠고기 생산이 0.15% 영향을 

받음

5

Flavor challenges in 

extruded plant-based 

meat alternatives

2022

Ÿ ‘맛’은 식물성 대체식품이 시장성을 갖기 

위한 중요한 요소

Ÿ 대체식품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고기와 비교해 식감, 향미 등이 떨어

지기 때문

Ÿ 식물성 대체식품에서 나는 독특한 향미

를 구성하는 화합물 생성 메커니즘 파악

Ÿ 식물성 대체식품의 향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기술적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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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명 수행연도 요약

6 대체식품 생산기술 2021

Ÿ 대체식품 가공기술, 영향 및 기능적 특성

을 비롯해 대체식품과 동물복지, 균형 있

는 육류 소비 관점에서 대체식품의 현황

과 미래에 대해 논의

Ÿ 현재 배양육을 포함한 대체식품이 기존

의 육류 섭취 방식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Ÿ 축산 방식도 현재보다 친환경적인 방법

으로 개선

7

압출성형공정을 이용

한 대체식품 제조의 특

성과 전망

2021

Ÿ 식물성 대체식품의 보완점을 개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압출성형 공정을 이용한 

대체식품의 제조 특성과 전망 고찰

Ÿ 압출성형 기법을 이용해 식감, 맛, 육즙과 

같은 소비자의 관능적 기호를 맞추기 위

한 노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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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명 수행연도 요약

1

식품위생법상 

배양육 관리 방

안제

2022

Ÿ 배양육을 비롯한 대체식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이유로 향후 대체식품 생산업계와 축산업계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큼

Ÿ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배양육에 대한 정의를 기존

의 육류와 다르게 분류하여 신설할 것을 제안

2

소비자의 혁신

식품 인식에 대

한 탐색적 연구 

: 배양육을 중심

으로

2022

Ÿ 배양육 기술과 같은 식품 분야의 혁신적 기술은 

사회적 수용이 더디기 때문에 소비자학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Ÿ 한국에서 배양육 관련 온라인 뉴스의 댓글을 수집

해 토픽 모델링과 내용 분석

Ÿ 살생하지 않아도 됨은 동물복지 측면이나 환경오

염, 식량난 해결과 같은 측면에서는 배양육이 긍정

적으로 평가됨

Ÿ 부정적 의견으로는 배양육이 비자연적이며 자연

의 섭리를 거스른다거나, 불확실성과 연관된 건강

에 미칠 영향, 감각적 비호감, 시장에 대한 불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Commercializ

ation of 

cultured meat 

products

2022

Ÿ 배양육의 상용화 현황 분석

Ÿ 식물 기반의 대체식품 성장이 배양육 개발을 무의

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존재 지적

Ÿ 대량생산을 위한 배양육 공정의 한계 지적

Ÿ 그 외 풍미나 경제성 측면에서 배양육이 기존 육류 

시장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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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배양육에 대한 국내외 연구(최신연구 우선 소개)



구분 연구명 수행연도 요약

4

Plant-based 

meat 

alternatives : 

Compositiona

l analysis, 

current 

development 

and 

challenges

2022

Ÿ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식물성 대체식품이 

맞닥뜨린 기술적 도전 검토

Ÿ 대체식품과 관련된 물질과 공정과 같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 평가

Ÿ 식물성 대체식품은 수분을 포함하는 능력이 부족

하여 첨가물을 추가해도 조리 시 마른 식감을 가진

다는 단점이 있음

Ÿ 화합물을 첨가함으로써 독특한 향이 나는 단점이 

존재, 또한 다양한 첨가물과 함께 가열하는 방식이 

건강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보완이 필요함

Ÿ 대체식품의 대부분이 고기와 비교하며 상대적으

로 영향 구성이 불균형적임

5

Review of 

technology 

and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d 

meat

2022

Ÿ 배양육 생산에 필요한 물질(항생제, 소화효소, 염

기성 배지, 형철 등) 검토

Ÿ 3D 프린팅 기술의 적용으로 육류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한 배양육 기술

Ÿ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음

Ÿ 또한 배양육 결과물이 아직 음식 재료로서 적합하

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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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식품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인식 현황

2017년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 및 구입 

이유로 75%가 건강, 31%가 환경보호, 23%가 동물복지를 꼽았다(출처: Elaine 

Watson, 2018“Plant-based' Plays way better than 'Vegan' With most 

Consumers”).



연구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Tucker(2014)
동물복지 증진; 단백질의 생
산성 증가

감각적 비호감; 비자연성 인지; 건
강에 대한 우려

Verbeke et al. 
(2015)

환경오염 감소; 식량난 해결
건강 & 안전에 대한 우려; 사회경
제적 부작용; 기술발전에 대한 우
려; 위험통제

Hocquette et 
al. (2016)

환경오염 감소; 동물복지 증
진 : 건강 증진

비자연성 인지; 가격; 건강에 대한 
우려; 감각적 비호감; 환경오염 감
소 미지

Laestadius & 
Caldwell(201

5)

동물복지 증진; 환경오염 감
소; 식량난 해결

가격; 건강에 대한 우려; 영양성 부
족; 감각적 비호감; 비자연성 인지; 
사회부작용; 불신; 윤리적 문제(인
육)

O’Keefe et al. 
(2016)

지속가능성 증진 : 동물복지 
증진

안전 & 영양에 대한 우려

Wilks & 
Phillips (2017)

종교, 환경
감각적 비호감; 윤리적 우려; 가격; 
경제적 영향

Bryant & 
Barnett 
(2018)

동물복지 증진; 환경오염 감
소; 식품난 해결 : 유행

비자연성 인지; 안전에 대한 우려; 
비건강성; 가격; 감각적 비호감

Weinrich et al.
(2020)

동물복지 증진; 자연에 덜 무
례; 환경오염 감소; 지구적확
산 최적화 (기아문제 : 지구온
난화; 합리적 가격)

비자연성 인지; 감각적 비호감

* 출처 : 이화옥, 소비자의 혁신식품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배양육을 중심으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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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식품 혁신의 소비자 인식 관련 선행연구 정리



구분
사례수 
(명)

건강 
증진을 
위해

비위생
적인 
사육ž
도축 
환경 

때문에

윤리성 
또는 

동물복
지 문
제 때
문에

자원ž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가족 
중에 

채식주
의자가 
있어서

기타

전체 (495) 34.1 14.9 20.4 25.3 1.6 3.6

채식주
의자 
여부

채식주
의자

(26) 50.0 7.7 26.9 15.4 0.0 0.0

준채식
주의자

(150) 38.0 18.7 20.0 15.3 4.0 4.0

비채식
주의자

(319) 31.0 13.8 20.1 30.7 0.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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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 소비자들은 건강상 이유, 환경, 동물보호 순서로 대체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그 이유를 제시했다(김선영, 2022). 채식을 많이 할수록 대체식

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또한 윤리적 소비와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향후 대체식품 소비를 추구할 의향이 높았다. 저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성향을 보였다.

[표 7] 대체(축산) 식품 소비를 현재보다 증대하려는 이유            

(단위 : %)

 

주) 소비자 1,000명 중 대체식품의 향후 소비 의향을 현재보다 중대(4점), 현재보다 크게 

중대(5점) 하겠다고 응답한 4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 소비자(1,000명) 대상 설문조사(2019. 9. 16 ~ 10. 4)

* 출처 : 박미성ž박시현ž이용선, 2020

한편, 대체식품을 경험한 소비자 중 불만을 표시한 이들은 그 이유로 맛과 

식감 및 향과 같은 감각 평가에 대한 요소를 꼽았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1 -

2020). 그러나 대체식품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해당 식품에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소비자공익네트워크 , 2021).

¡ 한우가치 재규명을 위한 대체식품 및 배양육 산업 개선 

방안 제안

대체식품을 둘러싼 식품의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 대체식품 및 배양육과 축산업

을 둘러싼 오해를 정리하고 홍보를 통해 소비자 대상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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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I   후속연구 제안

1. 분야별 후속연구

1) 배양육 및 수입육 대비 한우의 우수성 연구

¡ 배양육 대비 한우고기 우수성 연구

세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67년에 10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Britt 등, 2018) 인구 증가에 따라 전 세계 육류 공급 대안으로 세포 

배양육이 부상하고 있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식육생산 방식과 다른 세포공학 

기술로 만들어지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채식주의자들에게도 동물성 영양소를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며, 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데 제약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유망하다.



대체식품 사진 

* 출처 : Discover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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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단백질 식품의 시장 규모는 2018년 96.2억 달러로 2025년까지 연평균 

9.5%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식물단백질 기반 제품 시장이 전체 

시장규모의 87.2%로 가장 많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곤충단백질 기반 제품

(22.7%)과 배양육(19.5%)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박미성 등, 2020).

국내 대체식품 기술 수준은 해외에 비해 4~5년 늦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적인 단백질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육류의 조직감ž

맛ž풍미 등 육류의 특성을 모방한 제품까지의 기술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윤리적 소비와 동물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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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도가 많을수록 향후 대체식품의 소비를 증대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성 등 2019).

현실적인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으로 향후 

대체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배양육 대비 한우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배양육이 한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생명과학 기술 발전과 대단위 생산장치 개발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한우산업을 위협할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배양육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배양육 대비 한우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수입육 대비 한우고기 우수성 연구

한-미 FTA(2012년 3월) 및 한-호주 (2014년 12월)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며 쇠고기 수입량은 2013년 256.6천 톤이던 

수입량이 2021년 452.8천 톤으로 증가했다(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통계자료). 

정경수 외 (2018)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한우고기의 수입육과의 품질 차별화

를 위하여 한우고기의 육질(마블링)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선 정책으로 수립하

고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우의 개량, 사양관리 기술의 선진화 등 생산기술이 향상되어 2021년 

기준 한우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4.9%, 도체중량은 413.8kg으로(2021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해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 진척이 상당수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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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6%씩 인하되는 관세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급속도로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 관세율이 2022년 10.6%에서 2026년에 0%가 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쇠고기 자급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한우자조금에서 다양한 부문에 있어 한우고기의 건강기능성 입증을 위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된 바 있으나, 수입 쇠고기 대비하여 한우의 영양학적으로 

강점인 성분을 발굴하는 연구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추후 수입산 쇠고기의 

무관세 유입에 따른 한우고기의 입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입 쇠고기에 대비하

여 한우고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 성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우의 건강 기능성 입증이 필요하다.

2) 마블링 논란 관련 연구

¡ 소비자 지향적 적정 마블링 수준 도출

FTA 체결에 따라 국내에 수입육 유입 증가에 따라 근내지방(마블링)이 높은 

고급육 생산 위주의 사양 방식을 한우에 접목하여 품질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소고기 내 높은 포화지방으로 인해 심장병과 대장암의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Cross 등 1973)에 따라 소고기 섭취는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높아지고 있다. 

신정섭(2020)은 2012년과 2019년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패턴 및 니즈’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모든 연령대와 소득계층의 소비자에

서 소고기의 근내지방이 증가할수록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한다고 했다.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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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에 의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 기존 육질 등급으로 시작된 소고기 

등급판정제도 또한 2019년에 마블링(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고 육색, 조직

감 등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되었다. 

향후 근내지방도 관련 개선방향에 대한 소비자 응답 결과에서도 마블링 섬세도

(42.3%), 마블링 함량 감소(28.5%), 마블링 함량 증가(24.2%) 순으로 나타나 

마블링 함량의 증가와 감소 의견 모두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 소비자 패널 설문조사). 소비자의 마블링 수요 추세 변화와 마블링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적정 수준의 마블링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우자조금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지방과 건강기능성 규명을 위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나, 정작 소비자 추세를 반영한 한우의 적정 마블링 수준 

도출을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우자조금에서 마블링에 대한 소비자 

선호 조사 및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본 자료를 토대로 최적의 마블링 형성을 

위한 기술연구를 위한 참조용 연구자료 제작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저탄고지 식단에 있어 한우의 인식평가 연구

¡ 저탄고지 한우 연구

국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고지방 음식을 제한 없이 

섭취하는 이른바 ’저탄수화물-고지방식이‘가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는 내용

이 소개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오현우 외 2017). 1865년 

William Banting이 설탕과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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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이래로(Banting W, 1865) 1900년대 Osler의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유럽 전역에서 선호되던 비만 치료법의 하나였다(Osler W, 1978).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다른 식이요법에 비해 체중감소

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Nordmann AJ 등 2006). 소고기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암, 심장병 및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으나(Micha 

등, 2010: Pan 등, 2012) 해당 연구에는 몇 가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소고기 적당량 섭취는 장기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존재하며(McAfee 등, 2010) 소고기 내 주요 지방산 중 올레인산은 LDL-콜레스

테롤을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Grundy 등, 1988) 소고기 지방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편중된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주선태 외(2017)는 한우고기의 지방산 조성에 있어 인체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올레인산, 단가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수입쇠고기 대비하여 높은 것으

로 보고하였으며, 임상실험에 있어도 한우고기를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혈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우고기 내 지방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연구들은 지속적

으로 수행되었으나, 매년 마블링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높아 한우고기의 

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기능성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임상 연구는 수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높은 소비자 관심에 맞춰 한우육 내 함유된 지방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임상연구들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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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을 입증하고 저탄고지 식단에 있어 한우육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4) 한우산업 스마트팜 활성화 연구

¡ 한우산업 스마트팜

권경석(2017)은 축산스마트팜은 ICT 기술 및 자동화된 설비를 이용하여 사람 

없이 원격으로 가축의 성장과 생육 환경을 진단하고 적정 수준으로 축사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농장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고 보고했다. 전체 

축산농가에서 65세 이상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43.2%에서 

2019년에는 62.0%로 18.8%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축산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비율은 25.2%에서 43.6%로 18.4%가 증가하였다(통계청). 

한ž육우 산업에 있어서 ’05년‘ 이후 쇠고기의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한우 사육 농가는 점점 규모화ž전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가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1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수는 연평균 12.7% 증가하였다. 

국내 한우산업은 규모화와 대형화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으로 

한우 농가의 60.6%는 60~70대가 경영하고 있어 고령화 현상은 점차 심해질 

예정이다(농협축산경제 한우국, 2019).



(단위: 천 마리, 가구, %p)

[그림 6] 국내 축산농가 수 및 65세 이상 경영주 분포 현황자료

* 출처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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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 기술 및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스마트팜을 

축산분야에 적용하여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농업 분야에 있어 스마트팜 도입으로 생산량(27.9%)과 1인당 생산량

(40.4%)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노동비(15.9%)와 질병 및 병해충 피해(53.7%) 

만큼 수치가 감소하였다.

국내 축산분야 스마트팜 보급률은 타 농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산업 내에서도 한우ž젖소 분야의 스마트팜 보급률을 전체 두수의 0.02%로 

다른 축종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http://kosis.kr


축종 전체두수 스마트축산 두수
스마트축산 비중

(%)

한우 10,835,791 2,571 0.02

젖소 1,671,856 389 0.02

돼지 40,508,863 365,92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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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축산부문 스마트팜 비중 현황

(단위 : 마리)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6

한우산업의 스마트팜 활성도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경영주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미래 한우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팜 도입은 필연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우자조금위원회에서 진행한 조사연구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한우산업의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수행된 전례가 

없기에 스마트팜 활성화 연구를 강화하여 미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5) 동물복지 논란 관련 연구

¡ 저스트레스 한우생산 연구

최근 소비자 트랜드는 축산물의 맛과 가격을 넘어 건강한 축산물을 소비하고자 

하며, 건강하게 사육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낀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2010년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조사 대상의 78%가 

동물복지형 축산물을 향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매 이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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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기른 축산물의 건강기능성 이점‘(52.1%),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맛이 더 좋다‘(6.2%)는 응답 의견을 통해 소비자는 건강 및 안전성의 이유로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병준, 2001). 

동물복지의 경우 가축에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시켜 동물의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질병 발생, 축산물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나인지, 2014). 

현재까지는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이고 객관적인 고기 내 스트레스 지표에 대한 마커는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FTA 체결로 인하여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한우는 

고급육 생산을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역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기술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수입육과 한우를 비교하였을 때 사육환경에 

있어 수입 쇠고기에 비해 우수한 동물복지 시설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특히 한우의 동물복지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쇠고기 주요 수입국인 미국, 멕시코, 호주, 남아메리카 등은 넓은 토지로 인하여 

지붕이 없는 비육장(feedlot) 사양방식을 택하여 육우의 생산이 이루어지며, 

지붕이 없는 특성상 직사광선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육 형태이다. 

Grandin(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비육장 사양방식은 분뇨처리 미흡으로 인한 

불청결한 사육환경문제, 그늘이 없어 직사광선에 취약한 사육형태, 밀집사육으

로 인한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고 있어 동물복지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반면, 

한우 사양시스템의 경우 지붕을 갖춘 사육시설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점과 적은 규모로 사육된다는 점에서 해외 비육장 사양시스템에 비하여 

동물복지 측면에서 우수한 장점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지구온난



비육장(Feedlot) 사양방식 일반적인 한우 사양방식

[그림 7] 해외 비육장과 한국의 일반적인 한우의 사양방식 비교

- 72 -

화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발생하여 폭염 발생 

일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인 여름철 외기 환경에 사육되는 경우 직사광선, 대기온도, 상대습도 

등이 더해져 가축의 열 부담을 증가시켜 생산성 저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의 복지 역시 감소시켜 심하게는 폐사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der 등 1997).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한우는 한국 고유종이라는 특성을 넘어 수입육 

대비 동물복지에 있어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동물복지 지표의 발굴은 수입육 대비 한우를 더욱 차별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추후, 한우자조금에서 저스트레스 한우를 위한 스트레스 지표 발굴 및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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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를 진행한다면 한국 고유의 종인 한우라는 장점을 넘어 동물복지가 

보장된 축산물을 인증하여 고품질 축산물로의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 한우산업의 분뇨·메탄 저감 연구

¡ 친환경 한우산업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축산업의 성장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은 2010년 

38.2%에서 2019년 39.8%로 증가하였다. 국민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육류소비

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르게 전업화와 대규모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질병이 빈발하고 있으며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 발생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축산악취 민원의 경우도 2014년 2,838건에서 2019년 12,631건으로 많이 증가

하였으며, 전체 악취 민원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에서 30.9%로 

증가하였다(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이외에도 축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역시 축산업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축산부문 장내 발효와 가축분뇨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

는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분야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3.0%를 차지한 21.0백만 톤으로 1990년 대비 0.03% 감소하였다(환경부, 기후변

화홍보포털).



항목 1990 2000 2010 2017 2018 2019

농업 분야 총 온
실가스 발생량

21.0 21.4 22.1 21.0 21.1 21.0

A. 장내발효
3.0

(14.3%)
3.4

(16.2%)
4.3

(20.5%)
4.4

(20.1%)
4.5

(21.4%)
4.6

(21.9%)

B. 가축분뇨처리
2.8

(13.3%)
3.9

(18.6%)
4.8

(22.9%)
4.7

(22.4%)
4.9

(23.3%)
4.9

(23.3%)

C. 벼재배 10.5 8.9 7.8 6.5 6.3 5.9

D. 농경지토양 4.6 5.2 5.2 5.3 5.5 5.5

E. 작물잔사소각 0.03 0.02 0.02 0.01 0.01 0.02

* 출처 : 환경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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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내발효가 ‘18년’ 4.5백만 

톤에서 ‘19년’ 4.6백만 톤 가량으로 증가하였으며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1990~2019년)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백만톤 CO2eq., %)

축산분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44.3%를 차지하

여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가축 분뇨 발생량 증가로 인한 토양의 

양분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축산업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로 인해 축산업 

규제강화는 이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요구되므로 추후 분뇨저감ž저탄소 한우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
목표
(Missi
on)

과제
(Targ
et)

이슈/문제
(Issues/Problems)

추진내용
(Actions)

기간

깨끗

한 

한우

(Clea

n)

온실

가스 

기후

변화

온난화의 주범 축산

-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 연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에서 특정연구

를 할 필요는 없음(중복성 또는 특혜 우려)

- 자조금 외 지원 과제 정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에서 정리하

여 발표할 필요는 없음

- 자조금 지원 과제 정리

-

미세

먼지

봄철 농번기 기간 

중 농업 지역 미세

먼지 발생 농도 증

가

- 반복적 미디어 

노출 및 정책부

서 자료 등장

▶한우퇴비 토양 시용에 따른 암모니아 발생 

영향 분석

- 요소비료 시용과 한우퇴비와의 관계 분석

- 암모니아 발생 억제 기술 및 방법

- 농업지역 미세먼지 발생 기작 및 기타 미세먼

지 발생원(중국, 차량 등) 정리/연구

- 축산 유래 암모니아와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

가 나오게 된 이유(연구결과, 미디어, 설문조

사 등) 분석

2년

악취
축산농가 주변 민원 

발생

▶정부 연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에서 특정연구

를 할 필요는 없음(중복성 또는 특혜 우려)

- 자조금 외 지원 과제 정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에서 정리하

여 발표할 필요는 없음

- 자조금 지원 과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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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연구과제별 추진내용

[표 10] 연구 필요분야 분석



전략
목표
(Missi
on)

과제
(Targ
et)

이슈/문제
(Issues/Problems)

추진내용
(Actions)

기간

분뇨

처리

악취 및 양분 총량

과 연결되어 분뇨처

리문제가 지속 제기

됨

▶정부 연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에서 특정연구

를 할 필요는 없음(중복성 또는 특혜 우려)

- 자조금 외 지원 과제 정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자조금)에서 정리하

여 발표할 필요는 없음

- 자조금 지원 과제 정리

- 올해 농식품부의 분뇨처리 시스템 전수 조사 

통계를 보고 차후 대응 방향 결정 

-

앞으

로도 

한우

(Contin

uous)

축산

경영

정부예산 투입되나 

그 효과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됨

- 한우 후계농

- 인구감소와 한우

산업

- 축산경영지원 방

법(직불금 등)

▶정부 정책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제외

- 필요하다면, 자조금 및 자조금 외 지원 과제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차후 대응 방향 

결정

-

유통

유통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가격 인하 

의견 지속 제기됨

- 유통단계 단순화

▶정부 정책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제외

- 필요하다면, 자조금 및 자조금 외 지원 과제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차후 대응 방향 

결정

-

안전

안전 관련 뉴스 지

속 발생

- 종사자 안전

- 외국인 노동자 

관리

- 식품 안전

▶정부 정책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구 제외

- 필요하다면, 자조금 및 자조금 외 지원 과제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차후 대응 방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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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목표
(Missi
on)

과제
(Targ
et)

이슈/문제
(Issues/Problems)

추진내용
(Actions)

기간

대체

식품

동물복지, 진환경 

이슈와 함께 동물성 

식품 대체재에 대한 

발생

- 대체식품, 배양

육

▶대체식품/배양육의 생산과정 및 그 장ž단점 

비교

- 기존 한우 식품 생산과정과의 차이점 (안전성, 

기술적 성숙도, 자원이용, 불확실성 등) 비교

-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정리된 자료의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shorts, factsheet 등 짧은 자료도 

생성 필요) 

2년

앞으

로도 

한우

(Contin

uous)

복지

동물복지 시설 및 

정책

▶한우 시설 등과 관련한 정책적 방향은 국가과

제로 진행하므로 자조금 연구 제외
-

동물 철학

▶동물권과 동물복지 차이에 대한 소비자의 구

분/인식 효율화 연구

-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차이점 교육 방안

-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정리된 자료의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shorts, factsheet 등 짧은 자료도 

생성 필요)

1년

동물매개 치료의 가

능성에 대한 미디어 

노출

- 사람들이 왜 소

를 껴안고 있지?

▶팜 스테이(farm stay), 한우이용 교감치료 가

능성 연구

- 해외 팜 스테이, 동물 이용 교감치료 방법 

조사

- 조사된 방법의 한국 적용 가능성 평가 및 그 

방안 적용 후 결과 분석

- 소비자단체와 함께 정리된 자료의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shorts, factsheet 등 짧은 자료도 

생성 필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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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목표
(Missi
on)

과제
(Targ
et)

이슈/문제
(Issues/Problems)

추진내용
(Actions)

기간

안티

축산

축산이 많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

하고 있다는 주장 

증가

▶안티축산의 발생 원인 및 그 대응방안 조사

- 안티축산의 역사(시대별 활동/주제/참여그

룹 변화 분석)

- 안티축산의 순기능 및 역기능 조사

-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축산에 대한 인식 생성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인식개선 방향/방법 

연구

- 소비자단체와 함께 정리된 자료의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shorts, factsheet 등 짧은 자료도 

생성 필요)

2년

한우식품은 만병의 

근원

▶한우식품을 이용한 올바른 식생활 개선

- 축산 분야 외 전문가가 바라보는 한우(의학자, 

영양학자 등)

- 올바른 정보의 올바른 전달 방법

-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 식품을 이용한 올바

른 식생활

3년

순환

바이

오경

제의 

주춧

돌 한

우

(Circu

lar)

식량

안보

우리나라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음

▶정책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자조금 연구 제

외
-

한우가 많은 사료를 

소비하고 있음

▶식량자원으로서의 한우 위치 (홍보만화 제작)

- 인간 소화 불가능 바이오매스(풀자원 등)를 

소화할 수 있는 고급식품으로 변화 과정

- FAO 등에서 바라보는 축산의 식량적 가치

-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한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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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목표
(Missi
on)

과제
(Targ
et)

이슈/문제
(Issues/Problems)

추진내용
(Actions)

기간

영양

한우의 영양적 가치

에 대해 미디어에 

자주 나오고 있으나 

총괄적 자료 없음

▶한우 산물의 영향학적 이점(review)

- 기존 한우의 영양학적 이점에 대한 자료 정리

-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정리된 자료의 홍보방안 

마련 및 홍보(shorts, factsheet 등 짧은 자료도 

생성 필요)

1년

자원

한우는 고기가 주된 

산물이라는 인식 팽

배

▶‘순환바이오경제’에서 한우의 가치 재규명

- (에너지화) 소각, biogas, syngas, 바이오에탄

올 등 생산 가능성

- (원자재) 산업 자원으로서의 한우 재규명

- (치유) 동물매개치료, 조용한 휴가, etc

3년

ESG
한우산업의 ESG는 

명함, 빨대 바꾸기

▶한우산업에 접목가능한 ESG 연구

- 해외 축산의 EGS 관련 활동 조사

- 한우산업의 목적성(생산물) 등과 관련한 ESG 

방법론

1년

* 본 연구는 현안 대응을 위한 긴급 연구보다는 아래에 대한 종합적 연구 수행

- 현재까지의 한우산업을 뒤돌아보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집대성

- 미래한우 산업에 닥칠 위기를 피하고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자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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