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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당류섭취와 저감화기술의 최근동향

Abstract

The concerns over obesity and obesity-related health 

problems are increasing as many consumers relate these 
health problems with sugar. The demand for sugar re-
duction is also rising and regulatory movement by 

governments including Korea is driven to reflect such 

demand. For the past decades, there have been diverse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various sweeteners to 

substitute sucrose and high fructose corn syrup. Low 

caloric alternative sweeteners can be divided into high 

intensity sweeteners that have greater sweetness potency 

compared to sucrose, and low intensity sweeteners such 

as polyols, oligosaccharides and rare sugars that have 
less sweetness potency. This paper discusses representa-

tive low caloric alternative sweeteners, their market and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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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고도의 산업화와 함께 생명

공학, 의학·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현

대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 식품도 단순히 영양 및 감각에 영

향을 주는 1, 2차적인 기능의 제공에서 여러 생

리활성 성분에 의한 ‘생체조절 기능’ 및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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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나타내어 질병예방 및 건강향상에 도움을 

주는 3차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으로 충치 예

방 효과로 널리 알려진 ‘자일리톨’에 대한 소비

자의 폭발적인 반응만 보더라도 현대인의 건강

한 삶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대단히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당 섭취에 따른 질병 

(비만) 우려에 따라 일일 당 섭취량을 기존 일일 

50 g에서 25 g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였으며, 선

진국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당류 섭

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활발히 논의 중에 있

다(1).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은 지속 증가 추

세로 13년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은 44.7 

g, 에너지 섭취분율은 8.9%로 당류섭취권고기준

(첨가당 섭취량이 1일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

내)에 근접하였고, 3~29세 연령층은 권고기준을 

넘어섰으며, 섭취량이 연평균 3.5% 수준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

소년·장년층의 총 당류 섭취량은 적정섭취량 이

내이지만 가공식품을 통한 섭취량은 이미 기준

을 초과하였다. 이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제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

고, 이에 따라 가공식품의 당류 표시 의무화 및 

당류 저감화 성분 및 기술 보급 개발 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2).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비만·당뇨 우려에 따라 

고과당시럽(high fructose corn syrup) 시장은 연평

균 20만톤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고과당 시장은 2001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

고, 2030년에는 전체의 30%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체감미

료 소재의 잠재 시장은 최소 1조 원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표 1. 국가별 설탕관련 세금 

지역 규제명 내용

미국

미국인 식생활 지침 권고사항(DGAC) 
2015 미국인 식생활 지침에 포함

일일 칼로리의 10%이하로 첨가당 섭취 권고

Sugar-Sweetened Beverage tax
음료 내 첨가당 4.2 g당 $0.01세금 부과

현재 보건 분과 위원회 검토중

버클리시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s 
음료 내 첨가당 28 g당 $0.01세금 부과
75%찬성으로 법안 가결 (14년 11월) 

버몬트시 
첨가당 함유 음료 6%주세 (15년 7월 시행)

주세가 식품에 부과된 첫 사례

샌프란시스코시 Proposed Warning Label
첨가당 함유 음료의 옥외광고에 경고문구 

(“첨가당 함유 음료는 비만, 당뇨, 충치의 원인이 됨”)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 승인 (15년 6월)

멕시코 Tax on Sugar-Sweetened Beverages 첨가당 함유 음료 리터당 $0.07과세 (14년 1월)

캐나다 식품 표기 사항 개정안 
첨가당 함량 별도 표기안은 기각, 영양성분 표시에  

일일권고 섭취량대비 함량 표기

인도네시아 Sugar Tax 
첨가당 함유 음료에 부과계획: RP2~3,000/L 

(US$0.18~0.31/L)

영국 Sugar tax 
16년 3월 16일 첨가당 함유 음료에  

최고 20% 설탕세 부과 발표 (18년 4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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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도 당류 저감화 트렌드는 권고 형태

를 벗어나 구체적인 세금 규제화(첨가당 함유 음

료에 경고 문구 및 Sugar Tax 부과 등)를 통한 적

극적인 정책 입안으로까지 발전 중이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1). 
이러한 정부 주도의 당류 저감화 정책에 대하여 

미국 대형 음료회사들은 2025년까지 음료 제품 

내 칼로리를 20%까지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

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설탕·고과당과 

가까운 맛을 구현할 수 있는 대체감미료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하

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당류저감 정책을 가공식품 업체가 현

재 시판중인 제품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

지 기술적 허들이 존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주관으로 수차례 진행된 산업체와의 간

표 2. 대표적인 감미료의 특성

감미도1) 열량 (kcal/g)2) Glycemic Index

당류

설탕 1 4 68
포도당 0.7 4 100
과당 1.2~1.4 4 19
유당 0.2~0.4 4 43

당알콜

솔비톨 0.5~0.6 2.4 9
말티톨 0.8~0.9 2.4 26~36

에리스리톨 0.4~0.6 0 2
자일리톨 0.7~0.8 2.4 7~13

올리고당/식이섬유

프락토올리고당 0.6~0.7 3 25~40
이소말토올리고당 0.4~0.5 2.4 25~40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0.2 2 0~10
폴리덱스트로스 <0.2 2 0~10
치커리식이섬유 <0.2 2 0~10

물엿 0.3~0.6 4 100

기능성당

자일로스 0.4~0.6 4 17
타가토스 0.8~0.9 1.5 3
알룰로스 0.5~0.7 0 3

팔라티노스 0.4~0.5 4 32~44
트레할로스 0.4~0.6 4 70

고감미료

스테비아추출물 200~400 0 0
나한과추출물 200~300 0 0
감초추출물 200 0 0
아스파탐 150~200 0 0
사카린 200~300 0 0

아세설팜칼륨 100~200 0 0
수크랄로스 600 0 0

1) 감미도 : 설탕 기준 상대 감미도 (설탕=1) 
2) 열량 : 무수물 기준 표시값, 국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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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 청취 의견 중 주요한 기술적 허들은 설탕·

고과당 등의 당류는 단맛 이외의 제품 물성, 저

장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히 첨

가량을 줄이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당류는 특히 음료의 맛과 향의 변화를 야기하므

로 당류를 줄이면서 제품의 맛을 유사하게 구현

하기 어려운 점, 원가 상승으로 인한 시중 제품의 

판가 상승이 불가피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러한 현실적 한계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업계

에서는 설탕·고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 부재라는 기술적 허들이 존재하고 있으

므로, 기존 제품의 저감보다는 당류저감형 신제

품의 품목을 증가시켜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도

록 하는 방향으로 제품 개발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기호성’이 매우 중요

하므로, 설탕·고과당을 대체하면서도 고유의 맛

과 향을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한 솔루션이 제공

되어야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설탕·고과당의 단맛 이외에 

물성·저장성 등의 식품가공특성 및 양질의 관능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저칼로리 대체당 소재의 

적절한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설탕·고과당을 대체하여 식품의 칼로리를 낮

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고감미도의 감

미성분(이하 고감미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감미료의 경우 극소량만 사용해도 설탕·고과

당과 유사한 감미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칼로리

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다

양한 제품의 칼로리 저감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고감미료는 단독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맛의 기호도가 낮아 실제로는 

다양한 종류의 저칼로리 저감미도 당류 혹은 당

알콜류와 혼합감미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대

표적인 혼합감미료 제품으로는 Cargill사에서 판

매하고 있는 트루비아(Truvia)가 있다. 이는 천

연 고감미료인 스테비아 제품으로, 당알콜인 에

리스리톨과 혼합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대체감미료 시장

 ($ million)

2012년 2013년 2014년-E 2019년-P CAGR % 
(2014-2019)

고과당 3,111.0 3,173.2 3,236.7 3,573.6 2.0
고감미료 5,250.0 5,512.5 5,788.1 7,387.3 5.0

저감미도 감미료 2,177.8 2,353.7 2,513.8 3,394.1 6.2
합계 10,538.8 11,039.4 11,538.6 14,355.0 4.5

E: estimated; P-projected
Source: US-FDA, FSANZ, UK-FSA, EFSA, Health Canada, and Markets Analysis

그림 1. 대체감미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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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양한 식품의 당류저감(칼로리 저감)

을 위하여 감미도 대체를 위한 고감미료의 적용 

이외에도 식품의 물성 및 관능적 측면에서 다양

한 종류의 저칼로리 저감미도 대체감미료의 특

성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고에

서는 저칼로리 저감미도 대체감미료의 기본 특

성 및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감미료 제품군의 분류 및 시장 동향(4)

대체감미료는 크게 칼로리와 감미도를 기준으

로 하여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칼로리를 기준으

로 하여 열량성(caloric)과 비열량성(non-caloric) 
또는 저열량성(low-caloric)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 비열량성/저열량성 감미료는 크게 감미도에 

따라 고감미료(HIS, high intensity sweetener)와 저

감미도 감미료(LIS, low intensity sweetener)로 구

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고감미료는 수크랄로스, 

사카린, 스테비아, 아스파탐 등이 있으며, 저감미

도 감미료는 솔비톨, 자일리톨, 만니톨과 같은 당

알콜류와 트레할로스, 타가토스 등이 있다.

대체감미료가 전체 감미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감미료 4%, 저감미도 감미료 3% 고과

당 7%로 86%를 차지하는 설탕에 비하여 매우 낮

은 수준이다(2012년 기준). 그러나 이들 대체감

미료 시장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

과당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낮은 칼로리를 가지

고 있는 고감미료와 저감미도 감미료의 성장률

은 매우 높다(표 3). 연평균성장률(CAGR)이 다

른 제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감미도 감

미료 시장은, 2019년까지 매년 약 6.2%씩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당류저감(칼로리 

저감)에 대한 트렌드에 맞춰, 기존 단순 고감미

료 중심의 제로 칼로리 음료제품에서 다양한 가

공식품으로 제품의 물성과 풍미를 조절하는 데

에 필요한 저감미도 감미료의 사용도가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저감미도 저칼로리 감미료는 크게 당알콜, 올

리고당, 희소당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현재 국

내·외에서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감미료 소재의 기본적인 특성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당알콜

당알콜은 과일이나 채소에 존재하는 물질로, 알

도오스(aldose)의 알데하이드기(aldehyde group)가 

수산화기(hydroxyl group)로 치환된 것이며, 알디

톨(alditol)로 불리기도 한다. 대부분 감미도가 설

탕보다 낮아, 일반적으로 부족한 감미도를 맞추

기 위하여 다른 감미료와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제품의 질감(texture)과 수분을 유지하

고 청량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당알콜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완전하게 이루

어 지지 않아 설탕에 비해 열량이 낮으며, 당알

콜 섭취 시 혈당 수치가 거의 증가되지 않고 인슐

린의 분비 유도가 없어 당뇨나 비만환자와 같은 

식이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권장될 수 있다. 

또한 올리고당과 유사하게 장내미생물의 정상화

를 돕는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의 기능도 보

고되었다. 그러나 당알콜류는 다량 섭취 시 완하

효과(laxative effect)와 부글거림, 부품, 복부팽만

감과 같은 위장관 불편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어, 일회 섭취량의 제한이 있다.

대부분의 당알콜은 고온 고압조건에서 촉매를 

이용한 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산업적으로 생산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가혹한 반응

조건과, 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최

근에는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생산법이 개발되

고 있다. 

당알콜은 설탕과 달리 카라멜화 현상을(cara-
melization) 일으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열과 pH에 안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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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에리스리톨(Erythritol)

에리스리톨은 과일(배, 멜론 등), 야채, 버섯 및 

발효식품 등에 소량 존재하는 당알콜로, 감미도

는 0.4~0.6이다. 열량은 0~0.2 kcal/g로 당알콜류 

중 가장 낮으며, 낮은 GI값을 가지고 있다. 

에리스리톨은 벨기에 Cerestar사(현재 Cargill)에 

의해 미생물대사를 이용한 다양한 당알콜 개발

을 통하여 제조방법이 개발되었으며, 1993년 일

본에서 상업생산이 시작되었다(5). 다른 당알콜

류와 달리 촉매에 의한 화학합성이 아니라 포도

당을 원료로 한 발효법을 통하여 제조되고 있으

며, 효모(osmophilic yeast) 및 젖산균(lactobacillus) 
등을 이용한 발효법이 사용되고 있다(6-8). 에리

스리톨은 화학합성 시 반응경로가 매우 복잡하

고, 생산비용이 높아 미생물 발효를 통하여 생산

되고 있다. 미생물 발효를 통한 에리스리톨의 생

산수율 향상을 위해 부반응산물인 글리세롤 생

산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9). 
에리스리톨는 섭취량의 약 90%이상이 소장에

서 빠르게 흡수되어 24시간 이내 대부분 소변으

로 배출되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은 에리스리

톨도 장내 미생물이 대사에 이용할 수 없어 당알

콜 중 가장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10). 또한, 

당알콜류 중 혈당상승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1). 
에리스리톨은 온도 및 pH에 높은 안정성을 보

이고, 마이야르(Maillard)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

며, 흡습성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식

품에 적용 시 부드러운 청량감, 식품의 부피감 등

을 부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2). 

2.2 자일리톨(Xylitol)

충치예방용 껌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자일리

톨은 소비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당알

콜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등에 소량 존재하며, 인

체 내 포도당 대사과정 중 중간산물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감미도는 0.7~0.8, 열량은 2.4 kcal/g으
로 설탕보다 낮으며, 청량감이 높고 용해도가 좋

아 다른 식품들과 잘 섞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일리톨은 핀란드의 핀슈가에 의하여 1972년
에 개발 되었으며, 거의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식

품첨가물로 허가를 받은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자작나무에서 자일란을 추출하고, 이를 가수분

해하여 자일로스를 생산, 자일로스의 고온, 고

압, 수첨반응에 의하여 제조를 하지만(13), 효모

나 대장균을 이용한 발효법을 통한 제조도 가능

하다(14). 
자일리톨은 체내에서 50%정도 흡수되며, 일

부는 간접적으로 장내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되

어 분해된다(15). 흡수된 자일리톨은 glucuronic 
acid-pentose phosphate shunt pathway를 통해 간에

서 대사된다(16).
가장 널리 알려진 자일리톨의 기능성은 비우

식성 및 충치·프라그 감소효과로 치아재생에 도

움을 준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

아, 다양한 구강위생용품 및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17). 

2.3 말티톨(Maltitol)

말티톨은 포도당과 솔비톨로 구성된 이당 당알

콜로, 감미도가 0.8~0.9이며 당알콜 중 가장 설탕

과 유사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 효소를 이용하여 

말토오스 또는 말토오스-포도당 시럽을 제조한 

후 이를 고온·고압 조건에서 니켈촉매 하에 수소

첨가반응을 통하여 제조한다.

말티톨은 포도당과 솔비톨로 가수분해되어 소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

은 말티톨은 대장 내 미생물에 의하여 대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5,18). 
열 안정성이 높아 카라멜화 및 브라우닝(brown-

ing)이 일어나지 않고, pH에 대한 안정성도 높아 

가공식품의 색, 향 및 신선도 유지에 우수한 특성

을 나타낸다. 설탕과 매우 유사한 용해도와 흡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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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당알콜에 비해 청량감

이 낮고, 낮은 흡습성과 고온에서 낮은 안정성을 

보인다. 또한 다른 당알콜과 다르게 크리미한 식

감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어 지방 대체제로도 사

용이 가능하다(19). 

3.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단당류인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이 2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결합된 탄수화물 

중합체로(표 4), 다양한 과일과 야채에 소량 함유

되어 있다. 올리고당의 감미도는 0.4~0.7이며, 난

소화성 특성에 기인하여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

다. 충치예방효과 및 장내유익균의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효능으로 설탕의 대체제로 권장

되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서 많은 주목

을 받고 있다. 특히 음료와 유제품 산업에서 올리

고당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20).
올리고당의 특성은 올리고당의 분자량, 구성 

단당류의 종류와 연결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또

한 원료물질과 이를 추출하는 방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21). 올리고당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는 식물로부터 직접적인 추출, 천연 다당류의 가

수분해 및 가수분해효소(hydrolase) 또는 당전이

효소(glycosyltransferase)와 같은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효소공법을 이

용하여 올리고당을 대량생산 하고 있다. 대표적

인 상업용 올리고당으로는 프락토올리고당과 갈

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이 있다.

3.1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

프락토올리고당은 야채나 과일(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치커리 뿌리 등)에 함유되어 있는 

올리고당으로, 감미도는 0.6~0.7 이다. 설탕을 구

성하는 과당부분에 1~3개의 과당이 추가로 결합

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구성성분은 1-케스

토스(1-Kestose), 니스토스(Nystose), 1-F 프락토

퓨라노실니스토스(1-F Fructofuranosyl nystose)이
다. 난소화성물질인 프락토올리고당은 인체 내

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거의 칼로

리가 없으나, 장내 미생물이 이를 발효에 이용하

여 단쇄지방산(SCFA, short-chain fatty acids)을 생

성하고 이것이 장으로 흡수되어 약 3kcal/g 열량

을 낸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엔도이눌레이즈(endoinulin-
ase) 효소를 이용하여 이눌린(inulin)을 가수분해하

여 얻거나 원당(설탕)을 원료로 베타-프락토퓨라

노시데이즈(β-fructofuranosidase)의 당전이 반응을 

통하여 생산되고 있다(22). 
프락토올리고당은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중성 조건에서 안정하지만, 산성조건에

서 가열하게 되면 가수분해가 촉진되는 성질이 

있다. 

3.2 갈락토올리고당(Galactooligosaccharide)

갈락토올리고당은 갈락토스를 주성분으로 하

는 올리고당의 총칭이며, 3~5개의 당이 결합된 

표 4. 올리고당의 종류 및 특징

식품유형 법적규격 중합도 주요성분 원료물질

프락토올리고당

각 올리고당으로서 10%이상
말토올리고당은 40%이상

DP3-5 kestose, nystose 등 원당

이소말토올리고당 DP2-7 isomaltose, pannose 등 맥아당

갈락토올리고당 DP3-5 raffinose, stachyose 등 유당

말토올리고당 DP3-10 maltotriose, maltotetraose 등 말토오스

자일로올리고당 DP2-6 xylobiose, xylotriose 등 자일란

겐티오올리고당 DP2 gentiobiose, cellobiose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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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모유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다. 갈락토

올리고당은 프락토올리고당과 유사하게 체내에

서 거의 분해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하

여 장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유익균인 비피더스

균 및 유산균을 선택적으로 증식시키고 유해균

의 성장을 억제하는 탁월한 프리바이오틱스 효

능을 보인다. 

기존의 화학적 공법을 통한 갈락토올리고당 생

산은 가혹한 공정조건과 낮은 생산수율로 인하

여 대량생산이 어려워, 현재는 유당을 원료로 당

전이효소(glycosyltransferase) 또는 배당체 가수분

해효소(glycoside hydrolase)를 사용하는 효소반응

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다(23). 
갈락토올리고당은 설탕과 유사한 체적특성

(bulk property)을 가지고 있어 설탕을 대체하는 

증량제(bulking agent)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넓은 범위의 온도와 pH에서 안정하여 다양한 식

품에 사용되고 있다. 

3.3 이소말토올리고당(Isomaltooligosaccharide)

이소말토올리고당은 포도당이 α-(1,6)-glucose
의 결합구조로, 이소말토즈(isomaltose), 판노즈

(panose), 이소말토트리오스(isomaltotriose), 이소

말토펜토오스(isomaltopentose) 등의 포도당 올리

고머로 구성되어 있다. 미소, 사케, 간장과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과 꿀에 소량 존재하며, 감미도

는 0.4~0.5로 다소 단맛이 부족하나 감칠맛을 부

여하여 다양한 가공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소말토올리고당은 옥수수, 밀 및 쌀과 같은 

곡물 유래 전분 성분에 효소를 처리하여 생산한

다. 알파-아밀레이스(α-amylase)와 풀루라네이즈

(pullulanase)를 이용하여 전분을 액화시킨 후, 알

파-글루코시데이스(α-glucosidase)에 의한 당전이

반응으로 이소말토올리고당을 생성한다(24).
다른 난소화성 올리고당과 달리 이소말토올리

고당은 소화효소에 의해 일부분이 분해되고 나

머지는 인체에 흡수되어 약 2.4 kcal/g 열량을 나

타내며, 상대적으로 소화기관에 자극이 적고, 설

사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5). 또한 열과 산에 강하고 보습성과 방부성

이 우수하며, 설탕과 유사한 낮은 점성을 가지

고 있다.

4. 희소당

희소당(rare sugar)은 자연계에 매우 소량 존재

하는 단당류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과 같

은 일반 단당류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 가능

하며,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자일리톨 역시 희

소당의 범주에 포함된다. 희소당은 체내에서 일

반 단당류와는 다른 대사를 보이며,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 기능성 감미료 외에도 의약

그림 2. 단당류 합성 경로 (Izum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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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소재로서도 이용이 가능한 차세대 소재로 떠

오르고 있다. 

일본 가가와 대학의 이즈모리 교수는 일반 단

당류와 희소당의 상관관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생물학적 합성경로를 이즈모링(Izumoring, 그림 

2)이라는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26). 이
즈모링은 일반 단당류로부터 합성 가능한 약 50
가지 정도의 희소당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물질

의 전환 효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희소당의 대량생산과 소재에 대한 소

비자의 인지도 등 식품소재로의 적용을 위해서

는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4.1 타가토스(Tagatose)

타가토스는 유제품에 존재하는 희소당으로, 갈

락토스의 이성질체이며, 설탕과 유사한 물리화

학적 성질을 보인다. 타가토스는 감미도 0.8~0.9
로 대체감미료 중 가장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가

지고 있으나, 열량은 1.5 kcal/g으로 설탕의 38%
수준이다. 또한, 정장효과, 풍미증진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제품의 저칼로리화, 당뇨병 환자용 식품

(저혈당 치료 효과, 미국에서 제약 3상 임상실험

성공), 껌, 쵸컬릿의 무설탕 제품 등 기능성 식품

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설탕의 직접 대

체품으로 탁상감미료(table-top sweetener)로도 사

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의약품 제제

의 증량제(bulking agent), 여러 가지 광학활성 화

합물의 합성을 위한 중간체 등 용도가 매우 다

양하다.

그러나 타가토스는 자연계에 미량으로 존재하

는 희소당이기에 대량수득에 그 한계가 있다. 기

존에 타가토스는 갈락토스로부터 Ca(OH)2를 촉

매로한 화학적 이성화법으로 고수율 생산이 가

능하였으나, 회수 및 정제가 어렵고 공정이 복잡

하여 고순도의 제품을 얻기가 여의치 않으며, 화

학공정의 특성상 부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

었다(27). 이 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생물공정을 이용한 타가토스 제조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CJ제일제당은 생물공정을 이용한 타

가토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최근에는 원료

인 유당의 가격 및 수급불안정성의 문제로 원료

를 변경하여 타가토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시도

가 보고되고 있다(28,29). 국내외에서 식품원료

로 사용되고 있는 타가토스는 국내에서 식후혈

당조절기능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원료로도 인

정받았다(30).
타가토스는 비충치유발성, 간에서의 글리코겐 

합성 촉진,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 억제, 대장

에서 유익균 증식의 기능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타가토스의 인체시험결과 섭취한 식후 혈

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내당능 또는 초기 당뇨질환자의 경우 그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났다(31). 또한, 타가토스는 락토

바실러스 GG(Lactobacillus GG) 또는 락토바실러

스 카제이(Lactobacillus casei) 등 특정 기능성 유

산균의 선택적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

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32). 
타가토스는 맛 특성의 보완이 필요한 고감미료 

기반의 복합감미제 개발에 중요한 기반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하며, 고감미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

다. 대표적인 천연 고감미료인 리바우디오사이

드 A(Rebaudioside A, 이하 RebA)는 자체의 쓴맛

(bitter taste)이 있어, 에리스리톨과 같은 당알콜과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를 타가토스로 대체

하여 RebA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에리스리톨 대

비 RebA가 가지고 있는 쓴맛의 강도가 약해지는 

효과가 있다(33).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감

미료인 수크랄로스와 혼합하는 경우 단맛의 상

승효과가 나타난다. 타가토스와 RebA로 구성된 

혼합감미료를 커피믹스와 같은 제품에 적용 시 

설탕 대비 동등이상의 맛과 품질 상승효과를 얻

을 수 있다(34). 
타가토스는 과당과 설탕의 중간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으며, 설탕 대비 수분활성도가 낮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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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습도조건에서 흡습현상이 없어 고화나 

변패에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4.2 알룰로스(Allulose, Psicose)

과당의 이성질체인 알룰로스는 저칼로리의 천

연 당류로, 건포도, 무화과 등에 소량 존재한다. 

감미도는 0.5~0.7로 열량은 0~0.2 kcal/g이며, 혈

당상승억제 및 체지방감소효과를 가진다고 알려

져 있다. 

알룰로스는 초기에 일본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과당을 원료로 하여 화학전환공법을 이

용하여 상용화가 추진되었다(35). 그러나 화학전

환을 통하여 생산 가능한 알룰로스의 이론적 전

환수율은 10%미만으로 낮고, 알룰로스 외 다양

한 종류의 기타당을 포함하고 있어 고순도의 알

룰로스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에는 알룰로스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생물전

환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과당을 알

룰로스로 전환하는 다양한 미생물 유래의 효소

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생물공정(효

소반응)을 통하여 전환율을 25~30% 수준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다(36-40). 또한, 효소가 가지

고 있는 기질특이성으로 인하여 기타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당 분리정제기술 통하

여 고순도의 알룰로스가 실제 상업적으로 생산

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순도알룰로스는 CJ제일

제당이 한국과 미국에서 최초로 식품원료로 인

정받았다. 최근 CJ제일제당, 삼양사와 더불어 일

본의 마쯔다니, 미국의 Tate & Lyle, ADM등 글로

벌 식품소재회사들이 알룰로스 제품을 출시하거

나 출시를 공표하였으며, 그 시장규모는 지속적

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알룰로스의 시장조

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알룰로스 시장은 2020
년 기준 직접 판매 규모로 약 247 million USD수

준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41).
알룰로스의 기능성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인

체 및 동물시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현재까

지 보고된 알룰로스의 주요한 기능은 혈당상승

억제작용과 체지방감소를 통한 비만억제효과이

다. 동물 및 인체대상의 시험에서 알룰로스를 말

토덱스트린이나 과당과 같은 다른 당류와 함께 

섭취한 경우, 혈중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가 알

룰로스 농도와 반비례하여 증가하며, 알룰로스 

식이는 혈당반응(glycemic response)을 감소시킨

다(42). 또한, 알룰로스는 일반 당류와 같은 대

사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물 및 인체시험

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섭취한 알룰로스는 대부

분 소장에서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며, 대부

분의 장내 미생물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43). 이러한 이유로 알룰로스의 열량은 

0~0.2 kcal/g로 보고되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는 알룰로스의 열량을 0 kcal/g로 인정

하였으며, 당류저감화를 위한 대체 감미료로 제

안되고 있다(3). 
최근에는 알룰로스의 항비만 기능성 메커니즘

이 보고되었다. 알룰로스를 섭취한 쥐의 해부학·

혈액학·유전학적 분석을 통하여, 항비만 메커니

즘의 정확한 경로와 주요 효과가 규명되었다. 패

어피딩(Pair-feeding)을 통해 식이비만을 유도한 

쥐에서 알룰로스의 항비만 기능성 평가를 실시

한 결과, 알룰로스는 지질흡수관련 유전자의 발

현을 제어하여 분변지질 배설을 증가시킴을 확

인하였다. 특히, 알룰로스는 지방세포에서 지방 

합성은 감소시키는 반면, 지방산화는 증가시켜 

식이비만 유도 쥐의 체중, 체지방량 및 혈장 지

질농도를 완전 정상화 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44). 
알룰로스의 용해도, 수분활성도, 점도 등의 이

화학적 특성은 과당과 매우 유사하여 기존 식품

가공에 적용이 용이하다. 

결론

비만과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칼로리의 과잉

섭취로부터 기인함에 따라, 식이 칼로리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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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인의 식이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 중 음료

를 통한 칼로리 섭취량이 높고, 음료의 칼로리를 

구성하는데 있어 당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지난 수십 년간 설탕·고과당을 대체하기 위

한 다양한 종류의 감미료 개발과 판매가 이루어

져 왔다. 크게 설탕보다 단맛이 강한 고감미료와 

단맛은 약하나 기능성을 지닌 저감미도 감미료 

(당알콜, 올리고당, 희소당)로 구분되는 저칼로

리 대체감미료 중 본 원고에서는 저감미도 대체

감미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알룰로스와 같은 저칼로리 

비대사성 당류를 제품 내 영양성분 표기 시 당

(sugar) 카테고리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인간에게 이로운 기능을 하는 기능성 대체감미

료가 당류에서 제외되는 법규적 제도가 확정된

다면, 대체감미료 시장은 기존 예상보다 매우 빠

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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