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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식량2023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으

로 2023년을 내재된 위험 요소들이 상호 연계되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가능한 파급력을 갖는 복합위기(poly-crisis)

의 해로 분석하였다.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 재구축 및 강화 필요성을 권고하

고 있으며, 경제·환경·지정학·사회·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 및 준비도를 분석하였

고,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중 “첨단기술 기반 산업재편”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 및 회복력을 위한 첨단 기술 활용 및 새

로운 시스템을 통한 현재 산업의 역풍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지정학적 분열 등 직면한 글로벌 위기상황

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은 신기술 육성과 조직의 민첩성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화

되는 생태계 전반에서의 협업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

 이러한 글로벌 식품시장 환경에서 푸드테크(Food+Technology)는 다양화 및 세분화되고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은 

푸드테크의 대표적 분야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식품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8% 이상의 성장을 예측(그림 1)하고 있다.

 

풀무원은 푸드테크 발전에 발맞추어 기술력을 보유(표 1)하고, 식물성 지향, 동물복지, 건강한 경험, 친환경 케어로 4

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식물성 식단과 동물복지식단으로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제안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급식, 

친환경식품유통, 먹는샘물, 발효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종합식품기업으로써, 식물성 단백질 분야를 식물

성지구식단 브랜드로 라인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Min-Chul Kang
Global Regulatory Center, Plumuone Technology Institute, 29, Osongsaengmyeong 10-ro, 
Cheongju-si, 28164, South Korea
Tel: +82-43-903-7211
Email: mckang@pulmuone.com
 

1) WEF, Global Risks Repor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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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푸드테크의 대표적 분야인 식물성 단백질 

시장 성장에 따른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의 식물성 단백질 

식품 관련 표시 규정 및 라벨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풀무원 푸드테크 분야별 기술 사례

[ICT 기술과의 융복합] [디지털 마케팅]

- 풀무원 5대 디지털 전환(DX) 플랫폼 - 풀무원녹즙,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전면 개선

[스마트농업] [식물성 단백질]

- 육상 김 양식, 스마트팜 - 식물성 지구식단 브랜드 운영 및 세포배양식품 개발 연구

그림 1. 글로벌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출처: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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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식물성 단백질 식품시장 동향

2023년 글로벌 식품시장 동향 예측에 따르면, 식품의 

지속가능성 및 윤리적 소비가 새로운 소비 기준으로 부상

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물성 식품의 다각화 및 

친환경 식품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올해 3월 식물기반 식품 다각화에 따라 식

품의 비건(vegan)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

며, 현재는 국제 조화를 이루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자율규제차원에서 ‘비건’ 또는 ‘식물성 식품’ 정

의 및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인증마크 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FDA는 ’23년 2월 ‘식물성 대체우

유’에 대한 표시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명칭 또는 제품명에 ‘우유’ 표시가 가능하며, 식물성 원료

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dairy-free, 자발적 영양정보 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안내(그림 2)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 구매 시 약 75%의 소비자가 우유성분이 없음을 

인지하고 구매하며, 식물성 대체우유는 별개의 우유 대체

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용되었다.

Good Food Institute Europe(GFI Europe)이 닐슨

IQ(NielsenIQ)의 유럽 13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덴

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

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 대한 식물 기반 식

품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그림 3)에 의하면 2022년 유럽 

내 식물 기반 식품의 판매는 57억 유로로 2020년에 비

해 22% 성장하였다. GFI Europe의 식물성 제품군별 판

매 비중 분석 결과, 식물성 식품 시장에서 식물성 우유가 

38%로 선두주자였으며, 다음이 식물성 고기로 35%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EU는 미국과 반대로 원칙적으로 비

(非)유제품의 유제품 용어 사용을 금지하며, 특정 요건

을 충족하는 제품에는 예외적으로 허용(EU DECISION 

791/2010)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항은 전통적인 사용을 

통해 정확한 특성이 알려진 제품,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

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제품으로 ‘코코넛밀크, 크림

소다, 아이스크림, 땅콩버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영국도 

이와 유사하게 EU 지침 준수를 위해 유제품 용어 평가 프

로토콜을 마련하여 3가지 평가 원칙(①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유제품이 아니며 유제품과 혼동될 수 없음을 명확

히 보여줄 것, ② 유제품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전통적인 

제품과 관련이 있을 것, ③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제품 용

어는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것)에 따라 유제

품 용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식물성 식품 시장에서는 식물성 우유가 가장 

그림 2. FDA Plant-Based Milk 라벨링 지침 및 표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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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범주로 전체 우유 음료 판매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식물성 음료에 비해 식물성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

는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식물성 고기의 주요 소비층

은 젊은 소비자이며, 구매 시 주요 고려 사항은 '건강, 저

지방, 고단백'으로 조사되었다.2)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 

중국 정부의 강제성을 지닌 ‘국가표준’은 없으며, 학회에

서 발표한 참고용 ‘단체표준’이 존재한다. 단체표준에서

는 제품의 식물성 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명에 “식

물(植物), 식물성(植物基), 식물 단백(植物蛋白), 식물원(植

物源)” 등의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식물성이나 대체식품으로 만든 고기, 치즈, 버

터, 우유 등을 제품명에 표시 가능하며, 해당 원료를 사용

하지 않음을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

통적으로 대두유래 가공식품을 소비해 왔고, 사찰 음식 

등 대체식품 역사가 깊어 1950년대부터 대두미트를 개

발하는 등 세계에서도 일찍부터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 

왔다. ’22년 2월 제정된 ‘대두미트(大豆ミート) 식품류

의 일본 농림규격(농림수산성 고시 제443호)’은 대체 단

백질 중 특히 콩고기에 대한 규격을 제정한 농림 규격이

며, 필수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나 JAS 마크 표시를 하

고자 할 경우 해당 규격을 따라야 한다. 일본 대체 단백질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 축산물 가공 업체가 대두단

백 가공, 조미 등의 노하우를 살려 대체 단백질 시장에 적

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일본 축산물 가공품 시장 랭

킹 1~3순위인 닛뽄햄, 이토햄, 프리마햄 3개사 모두 식물

성 단백질 연구개발 및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Ⅲ. 글로벌 식물성 단백질 식품 표시 현황

글로벌 식물성 단백질 식품 표시 현황 분석 결과(표 2), 

2) Ipsos. 2020 인조고기 중국 트렌드 통찰

그림 3. 2022년 유럽 식물 기반 식품 매출

(출처: GFI Europe,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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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식물성, 식물성+요리명, Vegan(비건) 문구 및 마

크, meat free, zero meat, 영양성분 강조 표시 등을 통

해 제품 강조 표시를 하고 있다. 한국은 사용하지 않은 원

재료 강조표시나 다른 식품 및 축산물의 유형과 오인·혼

동하는 표시를 부당한 표시로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축

산물의 명칭 사용보다는 '식물성' 문구 사용 혹은 영양성

분 강조 표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plant-based 표시, vegan 문구 및 마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시, 영양성분 강조 표시 등

으로 다양하게 제품 특징을 소구하고 있다. 대부분 제품의 

경우 식물기반임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표시면에 

“plant-based, vegan, veggie, meat free” 등의 표현을 

표시하고 있고, ’23년 2월 발표된 FDA 식물성 우유 대체

품 지침안에 따라 식물성 우유 대체식품에 “식물성 원료명

+우유” 표시, “dairy-free”등 강조 표시, 자발적 영양정보 

표시가 대부분의 제품에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럽, 영국의 경우 Vegan 문구 및 마크, 유제품, 축산

물 등 명칭 변형,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시, 영양

성분 강조 표시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른 국

가들과 달리 제품에 비건 문구 및 인증마크 (유럽채식협

회 브이라벨 V-Label 인증, 영국 Vegan Society 인증)

를 많이 사용하는 트랜드를 보이고 있으며, EU는 원칙적

으로 비(非)유제품의 유제품 용어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

에 유제품 명칭을 “Buutter, MozzaVella” 등으로 변형하

여 표시하는 제품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중국은 쑤러우(素肉, 식물성 고기), 영양성분 강조 표

시, 식물성, 타겟 요리명 표시 등으로 표시하고 있고, 미

국, EU, 영국에서는 VEGAN 표시 및 마크를 많이 사용하

는 반면, 중국에서는 “素肉(쑤러우)” 즉, “식물로 만든 고

기”라는 대표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중국 단체표준에서 권고하는 “식물, 식물성, 식

물 단백, 식물원” 등의 용어가 제품명에 포함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일본은 JAS 인증 마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

시, 타겟 요리명 표시,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으로 제품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2년 2월, ‘대두미트 식품

류’의 일본 농림규격’(JAS)이 제정됨에 따라 다른 국가와 

달리 대두미트 식품류의 경우 기업이 선택적으로 JAS 국

가 인증을 받을 수 있어, 오츠카식품, 이토햄 등이 JAS 인

증을 받아 해당 마크를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21

년 8월 소비자청에서 발표한 식물성 대체육 관련 표시에 

관한 Q&A에 따라 제품명 내 동물성 식품명을 기재할 경

우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기(동물성 원

료)를 사용하지 않음”, “이 제품은 동물성 고기가 아닙니

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동물성 식품명 사

용 제품에서 해당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조사 대상인 글로벌 주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영국, 중

국, 일본)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표시에 대해 국가에서 사

용을 금지하는 표현 혹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존

재하나, 강제성이 있는 국가규정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글로벌 식물성 단백질 표시 현황 분석 결과, 각 국가별 

소비자 취향이나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요구하는 방향성

에 따라 표시광고 문구나 소구하고자 하는 인증마크 등이 

국가별로 상이함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

자의 오인혼동을 예방하고자 사용하지 않은 원료의 강조

표시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계적 인구 증가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장

기적으로 축산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의 문제가 우려되

고 있고, 소비자들의 수요 다양성에 따라 기업은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R&D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축산업은 소비 트랜드의 변화, 환경문제, 동물복

지 문제, 식량안보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

로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식물성 대체

육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에 따라 식물성 단백질 식품

은 전통 축산물과 다른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안정적

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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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글로벌 식물성 단백질 식품 표시 사례

한국

1) 식물성, 식물성+요리명 2) Vegan 문구 및 마크

3) meat free, zero meat 4) 영양성분 강조 표시

미국

1) Plant-based 표시 2) Vegan 문구 및 마크

3)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시 4) 영양성분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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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유럽

1) Vegan 문구 및 마크 2) 유제품, 축산물 등 명칭 변형

3)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시 4) 영양성분 강조 표시

영국

1) Vegan 문구 및 마크 2)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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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중국

1) 쑤러우(素肉, 식물성 고기) 2) 영양성분 강조 표시

3) 식물성, 타겟 요리명 표시

일본

1) JAS 인증 마크 2)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강조 표시

3) 타겟 요리명 표시 4) 영양성분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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