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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1인당 한우고기 소비량은 2011년 3.8 kg에서 

2022년 4.9 kg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Hanwooboard, 
2023a).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우 사육 

규모는 385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고,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이에 정부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

한 한우산업 안정화를 목표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

고 있다(KREI, 2023).
한편, 기후변화, 코로나19, 소비 트렌드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해 축산물 소비와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로 인해 식품 안전, 면역력,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급증

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KREI 
(2023)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48.6%가 ‘코로나19 이후 식품

의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비자들은 식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소비생

활을 추구하게 되었다(Choi and Kim, 2020; Lee et al., 2020).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경 지구 연평균 기온 상

승 폭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전

망했다. 기후위기는 식품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 Shin 등(2009; 2015)에 의하면 기온 1℃ 상승 시 장출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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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conditions for Hanwoo in capital area. Hanwoo beef sam-
ples (n=206) were collected in Seoul from June 2022 to April 2023. The individual information, distribution time, dis-
tribution channel, and distribution location for the samples were collected with the animal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In addition, the exposure temperature of Hanwoo beef from retail stores to the final consumption place was collected 
from the regional temperature observation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for the dates the sample 
collected.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Hanwoo beef distributed in Seoul was the highest in 30–39-month-old 
and steers. Regarding the location of each distribution channel, slaughterhouses and meat packaging companies had 
the highest share in Gyeonggi-do. Transport times were 4.3–249.5 min from the slaughterhouse to the meat packaging 
business, 64.1–141.0 min from the slaughterhouse to the meat sales business, and from 19.4–344.0 min from the meat 
packaging business to the meat sales business. Finally, it took 22.0 to 88.0 min from the meat sales business to 
consumers. The atmosphere temperature ranges to which Hanwoo beef is exposed from the meat sales business to 
the consumer were –2.1℃–28.8℃ in spring and fall, 18.1℃–33.4℃ in summer, and –9.6℃–14.3℃ in winter. Thus, consum-
ers should not expose Hanwoo beef to a temperature suitable for the microbial growth for a long time during the trans-
port to the final consumption place. This result might be useful in distribution simulation for the microbial fates with 
the predictive models and in the microbial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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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4.6% 상승하고, 식품매개로 

추정될 수 있는 장염질환 발생 건수가 5% 증가할 것이라고 보

고하였다. 또한 Park 등(2006)은 기온에 따른 세균성 이질 발생 

양상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에 따라 세균성 이질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상승된 기

온은 식품 내 미생물의 빠른 증식을 초래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육류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미생

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Bekhit et al., 2021) 축
산물의 유통시간과 유통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식품안전 확보

에 중요하다. 2022년 경기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식품제조가

공·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한 결과, 65곳에서 축산

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 66건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

며 그 중 한 식육판매업체는 –18℃ 이하로 냉동보관해야 하는 한우 

차돌박이 13 kg을 –0.4℃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GSJP, 2022). 한
편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육

류의 구입형태가 온라인, 무인 정육점과 같은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한우고기의 구매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한우고기 구입 주요 사이트는 오픈마켓

(29.1%), 대형마트 온라인몰(27.8%), 새벽배송 브랜드몰(23.4%) 
순으로 조사됐다(Hanwooboard, 2023b).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과 무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720건을 수거해서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포장육 

1건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나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한 사례

가 있었다(MFDS, 2023a). 또한 Lee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구매한 밀키트 제품 10개 중 3개 제품의 소고기에서 

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한우

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통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소, 돼지, 닭/오리/계란 등의 출생 등 사육

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림축산식

품부는 2008년부터 모든 한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적용하

고 있다(Chung et al., 2018). 이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방역의 효율성

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축산물유통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

록, 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축산물이력번호를 이용하여 수도권에서 유

통되고 있는 한우고기의 유통시간 및 유통기온 조사를 통해 한

우고기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축산물이력번호 수집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지역의 식육포장처리

업소, 식육판매업소(정육점,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슈퍼마켓,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한우고기 중 등심과 우둔을 구입하였으

며, 구입한 한우고기의 축산물이력번호를 수집하였다. 

축산물이력번호 조회 및 세부 자료 수집

축산물이력제 사이트(https://m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조회한 후 개체정보(이력번호, 출생일, 개월령, 소의 종류, 성

별), 도축 및 포장처리정보(도축장,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포
장처리업소 소재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체정보 자료

를 활용하여 한우 도축 현황을 분석하고, 도축장 및 포장처리

업소 소재지 자료를 활용하여 한우가 도축장에서 최종소비지

까지 이동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번호 조회 시 하나의 이력번호에 대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소가 다수인 경우, 각 업소에서 유통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

여 이동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동시간은 네이버 웹사이트의 길

찾기 시스템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때를 기준으로 소요시간을 

조사하였으며, 길찾기 시스템에서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을 추

출한 후 중간 값은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Excel®의 ‘MEDIAN’ 
함수를 통해 계산되었다. 소비자가 식육판매업소에서 최종 소

비지점으로 이동할 때 한우고기가 노출되는 온도를 조사하기 

위해 기상청 날씨누리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과거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시료를 구입한 날짜의 일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

기온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한우고기 시료는 총 206개가 수집되었으며, 부위별로 등심 

102개, 우둔 104개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한우고기 시료 206개 

중 이력번호가 없거나 중복된 번호 43개, 묶음번호 24개, 식별

번호 오류 4개를 제외한 총 135개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수집된 정보 중 개체정보(소의 종류, 성별), 도축장 및 포장처

리업소 소재지, 유통시간에 대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은 SAS®(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수집된 온도 데이터는 @RISK 프로그램(Palisade, Ithaca, 
NY, USA)을 이용하여 확률분포모델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결과 및 고찰

개체 정보

시중에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성별은 거세우가 71.9% 
(97/135), 암소가 28.1%(38/135)였으며(Fig. 1A), 연령별로는 30–39
개월령 57.8%(78/135), 20-29개월령 25.2%(34/135), 60–69개월령 
4.4%(6/135), 40–49개월령 3.7%(5/135) 순으로 나타났다(Fig.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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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채널 소재지 정보

수집된 한우고기의 이력정보를 토대로 유통채널의 소재지를 

분석하였다. 도축장 소재지는 경기도 38.5%, 충청도 35.6%, 경
상도 16.3%, 전라도 5.9% 순으로 나타났다(Fig. 2A). 서울에서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는 경기도 

26.3%, 서울 25.4%, 경상도 23.7%, 충청도 11.9% 순으로 나타

났다(Fig. 2B). 식육판매업소 소재지의 경우, 서울 93.0%, 경기 

7.0% 순으로 확인되었다(Fig. 2C). 서울에서 유통 중인 한우고

기의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소재지가 주로 경기도의 비

중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수도권에서 유통 중인 한우고기

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도축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유통단계별 이동시간

한우고기는 기본적으로 도축장에서 도매(식육포장처리업)와 

소매(식육판매업)를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되며, 도매 단계를 제

외하고 도축장에서 소매 단계로 유통되기도 한다(KAPE, 2022). 

유통단계별 이동시간은 Fig. 3과 같다.

경로 1: 도축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유통될 때

도축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유통되는 한우는 도축장에

서 유통되는 한우의 78.4%(131/167)였다. 이를 동일한 행정구

역(단위: 도) 내에서 이동(이하 지역 내 이동)하는 경우와 행정

구역 간에 이동(이하 지역 간 이동)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지
역 내 이동의 경우 전체의 30.5%였으며, 이동시간은 최소 4.3
분에서 최대 35분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이동시간이 10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의 식육포장처리업소가 도축장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도축장과 이웃(10 km 이내)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간 이동하는 비율은 도축장에서 유통

되는 한우의 47.9%였으며, 이 중 충청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에서 서울 4.2%, 충청도에

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강원도 및 전라도에서 경기도는 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동시간은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이

동할 때 최소 64.8분으로 가장 짧았고,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이

   (A)                                                      (B)

        

Fig. 1. Individual information of Hanwoo beef purchased in Seoul from June 2022 to April 2023. (A) Sex, (B) Age.

   (A)                                    (B)                                  (C)

            

Fig. 2. Distribution channel information for Hanwoo beef purchased in Seoul from June 2022 to April 2023. (A) 
Slaughterhouse, (B) Meat packaging business, (C) Meat sale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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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때 최소 18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2: 도축장에서 식육판매업소로 이동될 때

도축장에서 식육판매업소로 유통되는 한우는 도축장에서 유

통되는 한우의 21.6%(36/167)였으며, 식육판매업소 형태는 모

두 정육점, 슈퍼마켓과 같은 오프라인 채널이었다. 해당 경로는 

지역 내 이동 사례는 없었으며, 지역 간 이동의 경우 경기도 소

재 도축장에서 서울 소재의 식육판매업소로 이동하는 비율이 

14.4%로 가장 높았고, 충청도 소재 도축장에서 서울 소재의 식

육판매업소로 이동하는 비율은 7.2%로 나타났다. 이동시간은 

최소 64.1분에서 최대 141.0분으로 나타났다.

경로 3: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식육판매업소로 이동될 때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식육판매업소로 유통될 때, 동일 지

역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은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의 17.0%(18/10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서울 내에서 유통

되는 빈도는 16.0%(17/106)였다. 동일 지역 내 이동 시간은 최

소 19.4분에서 최대 79.0분으로 추정되었다. 지역 간 이동하는 

비율은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의 83.0%(88/106)였
으며, 경상도에서 서울 28.3%(30/106), 경기도에서 서울 26.4% 
(28/106), 충청도에서 서울 13.2%(14/106) 순으로 높았다. 유통

시간은 최소 41.0분에서 최대 344.0분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4: 식육판매업소에서 소비지로 이동될 때

식육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동일 지역(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비율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유통되는 한우의 

93.6%(132/141)로 나타났으며, 동일 지역 내 이동 시간은 최소 

22.0분에서 최대 26.2분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역 간 이동하는 비율은 6.4%(9/141)였으며, 이는 모두 온라

인에서 구매한 제품이었다. 이 때 유통시간은 최소 75.0분에서 

88.0분으로 확인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식품판매업소에서 소비지까지 이동 시간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었고 이 정보는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통단계별 노출온도

식육은 식품공전에 따라 보존 및 유통온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된 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해야 하며, 가공상태나 

그 종류에 따라 온도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료육은 냉

장(0℃–10℃) 또는 냉동(–18℃ 이하) 온도에서, 분쇄육 및 가금

육을 제외한 식육, 포장육, 기타 식육의 경우 냉장(–2℃–10℃) 
또는 냉동(–18℃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되어야 한다. 분쇄육 

또는 가금육도 냉장 및 냉동(–18℃ 이하)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

되어야 하며, 냉장온도의 범위가 –2℃–5℃로 더 낮다(MFDS, 
2023b).

하지만 식육판매업소에서 최종 소비지로 이동할 때는 이러

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조사된 기온 데이터를 사

용하여 계절별로 한우고기가 식육판매업소에서 최종 소비지로 

이동할 때 노출될 수 있는 온도에 대한 확률분포모델을 도출한 

결과, 봄․가을철의 경우 –2.1℃–28.8℃ 온도 범위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4A). 또한, 여름철에는 18.1℃–33.4℃, 
겨울철에는 –9.6℃–14.3℃ 온도 범위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되

Fig. 3. Distribution times for distribution stages for Hanwoo beef purchased in Seoul from June 2022 to Apri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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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Figs. 4B and C). 
2022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자들은 대체로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한우고기를 구입

하는 것을 선호하며, 주요 구매 장소는 대형할인점(40.2%)이 

가장 높았다(Hanwooboard, 2023b). 한우고기 구입 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식품의 품온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에 

의해 위해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는데, 최근 이상기후

로 인해 높은 기온이 오랫동안 유지됨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유통시간을 단축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축산물이력번호를 통해 수도권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우고기의 유통시간 및 노출온도를 조사하였다. 유통단

계별 이동시간의 경우, 도축장에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이동 

시 최소 4.3분에서 최대 249.5분, 도축장에서 식육판매업소로 

이동 시 최소 64.1분에서 최대 141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식육판매업소로 이동 시 최소 19.4분에서 최대 344.0분이 소요

되었다. 마지막으로 식육판매업소에서 최종 소비지로 이동할 

때 최소 22분에서 최대 88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에 따라 식육판매업체에서 최종 소비지로 이동될 때 한우고기

가 노출되는 기온의 경우, 봄․가을철 –2.1℃–28.8℃, 여름에는 

18.1℃–33.4℃, 겨울에는 –9.6℃–14.3℃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는 한우고기에만 초점을 맞

췄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작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는 전국에서 소비되는 한

우고기에 대해 더 큰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본 논문의 결과는 향후 한우고기에서의 미생물 생장 

예측모델 개발 시 유통 시뮬레이션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위해평가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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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exposure temperature when Hanwoo 
beef is transported to the final consumption place. (A) 
Spring․Fall, (B) Summer, (C)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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