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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물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이 사전에 발각된 2010년 

예멘 사건1)은 제3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탑재 전 화물정보 공유를 통한 세관과 항공

보안당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1년 9 ․ 11테러 사건 등으로 강화된 보안규정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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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nd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emphasize securing supply chain security through mutual cooperation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customs by establishing a standardized security system by regulations, procedure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air cargo. Accordingly,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 known consignors system aims to secure cargo security before loading air cargo into 

the aircraft, while the customs AEO system is a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gram that 

focuses on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These systems basically have the 

same purpose of effectively identifying high-risk cargo through a risk-based approach in 

international air cargo transportation and preventing risks in advance, and the content that a 

common basic standard for cargo security must be established is also simil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on system by simplifying problems such as cumbersome and 

redundant authentication procedures and on-site verification through coordination of security 

requirements for mutual recognition between the two system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cess for coordinating security and customs' supply chain security program and 

maximize the effect of harmonizing supply chain security by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known consignors and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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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안 수1)준을 향상시켰지만, 보안과 세관이 각각 다른 

보안기준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론적으로 새로

운 보안통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제한되어 항

공화물 보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IATA, 2018). 

더욱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증가하는 항공화물 수요에 

따라 테러와 같이 화물보안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다

양해지고 있다(Boeing, 2020).2)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와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 한다)는 국제항공화물의 규정, 절차 및 

관행 전반에 걸친 표준화된 보안시스템 수립을 통해 

보안과 세관의 상호협조에 의한 공급망 보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즉, 항공화물 공급망은 보안과 세관 각

각의 기관의 역할로는 보안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초래

해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추가와 보안조치의 중복통제 

등 화물보안을 보장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안과 

세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은 번거롭고 중복적인 

인증절차와 현장검증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교통보안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TSA’라 한다)과 세

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라 한다) 사이의 공급망 보안을 확보하기 위

한 항공화물 사전검색(ACAS, Air Cargo Advanced 

Screening, 이하 ‘ACAS’라 한다)제도 같은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EU는 공급망 내

에서 화물의 보안 및 간소화를 촉진하는 공인경제운영

자(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이하 

‘AEO’라 한다) 제도를 중심으로 연계 프로세스를 구축

하여 운영하고 있다(WCO, 2018). 이러한 연계 프로

세스를 통해 미국과 EU는 보안과 세관 사이의 화물 정

보공유를 통한 사전 고위험화물 식별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보안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보안이 확보된 항

공화물에 대한 검색을 면제 ․완화하는 민관협력프로그

램인 상용화주 제도와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혜택을 제

공하는 세관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를 도입 ․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주 제도와 세관 AEO 제

도 사이의 사전 화물정보의 공유 및 인증을 위한 상호 

현장검증 면제 등을 포함하는 상호협력시스템은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관별로 도입 ․운영 중인 개별제

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급망 보안 협조체계를 강화하

기 위해서는 항공보안당국과 세관당국 사이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 조정 프로세스 도입 및 상호인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물보안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으

로 항공화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ICAO, WCO 등 공급망 보안 국제기준 

및 미국과 EU의 항공보안과 세관의 항공화물 민관협

력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

리의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과 세관 

AEO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ICAO & WCO 국제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국제규범

2010년 예멘 사건 이후, 미국의 ACAS 제도와 EU

의 ACC3 제도3) 도입으로 제3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보안강화 등 국제항공화물 보안체계의 기준과 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여객보안과 함께 화물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테러 예방을 위해 공급망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항공화물 보안을 강화하였다.

ICAO와 WCO는 항공화물의 규제 및 보안측면에서 

공급망 보안시스템은 중요하며, 항공보안당국, 세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화물보안이 직면하고 있는 어

려움과 해결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적인 간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과 세관 사이의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ICAO와 WCO는 저위험화물의 운송을 촉진

하는 동시에 고위험화물에 추가 보안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험기반 접근법을 도입하여 보안확보와 통관 

촉진의 서로 다른 수준의 운영 유연성을 제공하는 보

안조치를 촉진한다. 특히, 정책 및 규제체계를 조정하

여 보안과 세관 사이의 화물보안의 중복을 방지하고 

1) 2010년 10월 예멘에서 두 대의 화물기(UPS/FedEx)에 실려 시카고의 유대교회당으로 보내진 폭탄 소포 미수사건은 
보안검색을 통한 탐지기술이 폭탄 제조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화물보안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2) 보잉(Boeing)은 세계 항공화물 운송량이 향후 20년 동안 매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3) 제3국 공항에서 EU로 운항하는 항공화물운송업자(ACC3, Air Cargo Carrier operating into the Union from a 
Third Country Airport). ACC3는 EU 이외의 제3국 공항에서 반입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상대국 
항공사에 대한 보안체계를 인증한 후 EU로의 화물운송을 승인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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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 달성을 위해 규정이행 감독활동에 대한 

상호인정을 강화하고 있다(Ruwantissa, 2018).

2.1 ICAO의 공급망 보안 국제표준(SARPs)

국제항공화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협

약 부속서 17은 모든 화물은 항공기 탑재 전에 물리적

으로 검색되거나 보안이 확보된 공급망에서 발송되어

야 하며, 고위험 화물에 강화된 보안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급망 보안은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프로그

램, 절차 및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항에서 통제의 집중을 피함

으로써 화물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화물은 항공기에 탑재 후 출발하기 전까지 보

안통제를 적용하는 시점부터 무단 간섭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색되어야 한다. 이는 항

공화물에 대해 적절한 보안통제를 적용하기 전에는 항

공기에 탑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ICAO, 2017). 효

과적인 화물의 보안통제를 통해 화물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으로 ICAO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보안 요구

사항을 표준화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안효과를 제공하

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ICAO는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공통 보안표

준의 수립과 보안조치 이행을 평가하는 역할과 제도적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예방적 보안이 아닌 사후대응 

위주의 제도 운영으로 화물보안 확보에 한계를 노출한

다. 이로 인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ICAO의 효율적인 화물보안 규제제도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국가별로 독립적인 제도 도입 및 보

안과 세관 기관별 서로 다른 세부 시행조치 도입의 문

제를 유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CAO의 집행력 부족과 개별국가의 강

화된 독립적인 화물보안 제도의 시행은 항공화물 이해

관계자들의 준수비용 증가로 이어져 효율적인 보안통

제의 가능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1.1 Doc. 8973의 공급망 보안 규정

ICAO 항공보안 지침서(Doc. 8973)4)는 화물제조부

터 항공운송을 통해 수취인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공급

망의 모든 주체들(화주, 항공사, 화물운송업체)과 상용

화주, 등록대리점 같은 공급망 보안 주체들의 역할과 

공급망 보안의 핵심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공급망 보안

에서 정부기관은 항공화물 보안제도의 구축과 지원 등

의 역할을 수행하고, 항공사는 항공화물의 운영자 역할

을 통해 항공화물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공화물과 관련된 기관의 역

할 분담은 항공화물 운송의 보안성 확보 및 유지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항공화물 보안체계 구축

을 가능하게 한다(Kim, Park and An, 2007).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보안 지

침서는 시설보안, 인원보안, 교육훈련, 보안검색, 운송

과정 중 보안조치, 감독활동 등 핵심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보안은 화물에 금지물품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음을 완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공급망 주체 

사이의 상호 감시체계를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가 중요

함을 강조한다(Doc. 8973, 2017).

2.2 WCO의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규정

2001년 9 ․ 11 테러사건은 국경에서 세관이 수행하

는 화물 보안조치의 변화를 촉발하였다. 9 ․ 11 이전에

는 세관 당국이 화물이 국경에 도착한 후 해당 화물과 

함께 제공되는 입국 서류 검토와 필요한 경우 물리적 

검사를 통해 화물에 대한 보안조치 및 통관을 처리하

였다. 그러나, 9 ․ 11 이후 수립된 화물 보안프로그램은 

제3국에서 출발하는 화물의 탑재 전 검사를 강조한다

(Joann and Alan, 2009).

이러한 화물 보안프로그램은 수출업자가 수입국으

로 화물을 탑재하기 전에 세관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

구하며, 화물정보는 세관 당국이 위험평가 기법을 사

용하여 화물반입을 허가할지 또는 추가 검사를 위해 

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전 화물

정보 요구 및 보안검색 절차 운영은 국경간 무역의 흐

름을 방해할 수 있지만, 국가간 세관 관행을 조화시키

고, 세관 당국이 화물 검사 및 통관을 위해 효율적이

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절차를 채택하도록 도움을 주

고 있다.

4)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보안 지침서(ICAO Security Manual Doc. 8973)는 부속서 17의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대
한 항목별로 상세한 지침을 수록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모든 항공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사항을 포
함하고 있다. 항공보안 지침서는 체약국의 모범적인 국가항공보안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 국가 항공보안당국
이 보안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며, 배포가 제한되는 대외비 문서로 분류되어
져 관련기관에 한정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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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사전 화물 정보(ACI)

세관은 WCO의 국제무역의 보안과 간소화에 관한 

국제기준(SAF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이하 ‘SAFE Frame-

work’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안 확보 및 간소화의 

선적을 목표로 하고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인 도구로서 사전화물 정보(ACI, advance cargo 

information, 이하 ‘ACI’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다

(ICAO & WCO, 2015). 

ACI는 2003년 미국 CBP에 의해 구현되었으며, 미

국에 무단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잠재적인 테러리

스트와 무기를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된 화물정보 분석을 통해 공급망 보안 요건을 뒷받침

하는 개념이다(World Bank, 2009). ACI는 항공기가 

도착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필요하다. 한편,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화물보안 위험을 완화하

기 위한 추가 조사를 위해 출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

재 전 사전 탑재 사전화물 정보(PLACI, pre-loading 

advance cargo information)를 요청하고 있다.

ACI 표준은 국제무역을 보호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확립된 SAFE Framework의 4대 핵심요소 중 하나로 

WCO는 “SAFE Framework가 수입, 수출 및 환적화

물에 대한 사전화물 정보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효율성 

향상으로 위험도가 높은 항공화물 보안에 중점을 두고 

위험이 적은 항공화물 운송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 방

지로 공급망 보안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ICAO & 

WCO, 2015).

Ⅲ. ICAO, WCO 및 주요국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시스템

3.1 ICAO & WCO의 공급망 보안체계

ICAO의 공급망 보안시스템은 국제항공화물 공급망 

주체들 사이에 적용되는 상호 연결된 일련의 보안절차

로, 검색 또는 다른 보안통제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환

적을 포함한 도착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의 무결

성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기타 보안통제는 부속서 

17에 규정된 적절한 권한당국에 의해 승인된 등록대리

점과 상용화주에 의해 시행되는 공급망 보안을 의미한다. 

한편, WCO의 SAFE Framework에 의해 도입된 

AEO 제도는 국제무역 거래의 참가자가 화물정보의 안

전한 취급에 대한 지정된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

증되어 세관의 승인을 받은 개념이다. 즉, AEO 제도는 

세관이 보안책임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과 동시에 간소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WCO

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다(ICAO, 2020).

ICAO는 화물의 물리적 보안검색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방식의 적용과 등록대리점과 상용화주를 통한 공

급망 보안 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화물흐름을 촉진한다. 

반면에 WCO는 SAFE Framework를 통해 보안확보와 

원활한 화물 흐름을 동시에 보장하고, AEO 상호인정으

로 세관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결국, ICAO와 WCO의 공급망 보안 협조체계 강화

는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고위험 화물의 보안

확보에 중점을 둠으로써 저위험 화물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호인정 프로세스를 통

해 중복을 피하면서 화물보안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다양한 공급망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과 복잡

하고 복합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화물 이동을 촉

진한다(ICAO & WCO, 2015). 이를 통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AEO 제

도와 상용화주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한 통관 처리 혜

택을 받을 수 있다.

3.1.1 ICAO 보안의 등록대리점과 상용화주

부속서 17의 표준 4.6.2는 “각 국은 ‘Regulated 

Agent’ 또는 ‘Known Consignor’ 등을 포함한 ‘supply 

chain security process’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여기서 등록대리점(regulated agent)5)은 화

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통제에 중점을 두는 한편, 출발

공항의 모든 화물을 검색하기 보다는 공급망을 통한 항

공화물의 이동에 관한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상용화주(known consignor)6) 도입의 목적

은 화물의 발신인에게 보안통제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

조하고, 공급망을 통하여 이동하는 항공화물의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화물이 생산되고, 포장, 보관, 

5) 등록대리점(regulated agent)은 항공보안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항공사와 업무를 하고,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통
제를 실시하는 화물운송업체, 지상조업체 등을 의미한다.

6) 상용화주(known consignor)는 화물을 발송하고 모든 항공기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당국이 정한 일반
적인 보안규칙 및 기준을 충족한 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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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되는 데 있어 공급망 보안을 통하여 무결성을 보

장하고 비인가된 개입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Doc. 

8973, 2017).

등록대리점은 화물의 보안통제를 실시하는 주체이

며, 상용화주는 화물 보안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 등을 

통해 보안을 확보했다고 인정된 화주로 역할 및 보안

통제 책임한계를 국제기준에서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즉, 상용화주는 상업용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

는 일반적인 보안 규칙과 표준을 충족할 때 상용화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용화주가 화물의 보안상태를 

증명하면, 화물은 등록대리점 또는 항공사에게 직접 배

송되어 추가 보안조치 없이 항공기에 탑재된다.

결론적으로, 항공사는 화물의 보안 상태를 증명하는 

등록대리점에 의해 보안이 확보된 화물을 공항에서 접

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은 ICAO 국제기준에 따

른 공급망 보안 구축을 위해 등록대리점 및 상용화주

의 승인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3.1.2 WCO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SAFE Framework

세관은 합법적인 무역 및 여행을 촉진하고, 불법 거

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조화된 절차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화물의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의

심되는 공급망의 어느 시점에서나, 추가 정보를 요청하

거나, 보안검색을 통해 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은 국가 간 높은 수준의 협력과 통일된 방법 및 표

준을 통해 화물과 국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운송 수단

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 공급망의 보

안을 강화하고, 무역 촉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세관은 

공급망 보안에 대한 위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 지속적인 위험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이동하는 화물은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불필요

한 통제 중복을 피할 수 있게 하여 간소화의 혜택을 누

릴 수 있게 된다(ICAO & WCO, 2015). 

WCO가 2005년 채택한 SAFE Framework는 국제

무역 공급망의 보안을 보장하면서 간소화와 통제의 균형

을 유지하는 역동적인 도구이다(ICAO & WCO, 2015). 

SAFE Framework는 국가사이의 사전 항공화물 정보

공유를 규정하여 각 국의 세관당국이 자국으로 수입되

는 화물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위험을 예방하

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국제기준에 따라 세관

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게 되었다(Choi et al., 2006). 

한편, SAFE Framework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

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수입, 수출 및 환적화물에 

대한 사전화물 정보 요구사항을 일치시킨다. 둘째, 참

여하는 각 국가는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셋

째, 위험선별 기법에 기초한 수입국의 합리적인 요구시, 

수출국 세관당국은 고위험 화물에 대해 대형 X-ray 보

안검색 등을 수행한다. 넷째, 공급망 보안기준을 충족

하는 업체에게 세관당국이 제공할 혜택을 규정한다. 이

를 통해, WCO는 공급망 보안을 위한 국제적인 기초틀

을 제시하고 있다(WCO, 2018).

SAFE Framework의 목표는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수준에서 공급망 보안 및 간소

화를 제공하는 표준을 설정하고,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

에 대한 통합 공급망 관리 활성화 및 세관의 역할을 강

조한다. 또한, 고위험 화물 식별 능력 향상을 위해 세

관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국제무역 공급망을 

통해 화물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데 있다(World 

Bank, 2009).

3.1.2.1 국가간 상호인정을 보장하는 AEO 제도

AEO 제도는 국가의 세관당국에 의해 WCO의 공급

망 보안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된 화물의 국제 

이동에 관련된 참가자로 특히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

출업체, 화물운송업체, 공항, 항구, 터미널 운영자가 포

함된다. AEO 제도는 세관에 의한 화물처리 속도를 높

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신속하게 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무역 간소화 조치의 중

요한 구성 요소다. 중요한 점은 AEO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간 상호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SAFE Framework

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AEO 프로그램

은 한 국가의 인증된 화주가 다른 국가의 신속한 세관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호인정을 목표로 한다. 따

라서, 화물운송에 참여한 기업이 이 자격을 취득하면 

최소한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경우 전 세계에서 간

소화되고 빠른 통관절차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공급망 주체가 다른 국가의 

표준과 절차에 의해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중복해

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서로

의 보안표준을 인정하여 보안절차를 단순화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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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모든 주체가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EU AEO는 

보안보다 무역 효과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 

대테러 세관 무역 파트너십(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이하 ‘C-TPAT’라 

한다) 프로그램은 보안성 확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World Bank, 2009).

AEO의 상호인정은 공급망의 주체들 사이의 화물보

안을 강화하고 거래자에게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WCO SAFE Framework의 핵심 요소이다. 즉, SAFE 

Framework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AEO 프로그램의 

상호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둘 이상의 국가가 그들 

사이에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위협이 없도록 하여 서

로의 보안체제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체 화물 검사 및 검색 제도를 수립하고 WCO

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하

며 여기에는 보안평가(USAP, universal security audit 

program)7)가 포함되어야 한다.

AEO의 상호인정으로 두 세관 당국은 다른 국가에

서 인증된 AEO 승인을 인정하고 보안 및 안전 관련 

통제 감소, 통관 우선 처리 등의 상호인정 혜택을 제공

한다.

3.2 미국 TSA와 CBP의 공급망 보안체계

미국은 TSA와 CBP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인 ACAS 

제도를 통해 항공사들이 외국 출발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CBP에 제출하는 화물정보에 기초하여 고위험 화

물을 식별하고, 미국행 항공편에 화물을 탑재하기 전에 

보안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제 공급망을 통

한 테러 관련 무기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세관 처리를 간소화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조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ACAS 

제도는 2010년 예맨발 미국행 화물기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사건 이후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고위험 화물의 

사전정보 분석을 통해 출발지에서부터 항공기 탑재를 

차단하기 위해 항공기에 화물 탑재 전 TSA에 보안신고

를 의무화하고 위험평가를 통해 사전 탑재여부를 결정

하는 제도이다(GAO, 2018). TSA와 CBP는 항공화물

에 대한 항공보안과 세관의 책임을 각각 맡고 있으며, 

또한 ACAS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 화물정보 공유처럼 

협력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미국은 9 ․ 11테러 이후인 2002년에 테러방지 

목적의 C-TPAT를 통해 합법적인 화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공급망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C-TPAT는 공급망의 제조

업체, 화물운송업체, 터미널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자발

적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위험물질이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

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시설 및 보관 구역의 

물리적 보안이 무단간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직

원은 채용전 및 정기적인 신원조사를 통해 보안을 확

보해야 한다.

C-TPAT는 화물흐름은 원활하게 하면서 공급망 내

의 모든 당사자들 간에 보안지침과 관행에 대한 집중

적인 상호협력이 있어야만 최고 수준의 화물보안을 보

장할 수 있다(Daniela, 2009). 이를 통해, C-TPAT는 

민간부문 참가자를 참여시켜 저위험화물을 선별함으로

써 CBP가 고위험 화물을 방지하는 데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신속한 통관 처리 보장과 화물 보안검색 

횟수 감소와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결론적으로, 9 ․ 11 이후 미국의 항공화물 보안프로

그램은 TSA와 CBP 사이의 강화된 보안조치와 간소화

의 균형을 통한 상호 조화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Attila, 2010).

3.3 상호인정 프로세스가 강화된 EU의 보안과 

세관의 협조체계

항공화물 운송을 위한 EU의 원활한 기능을 강화하

고 해외 가시성을 유지하기 위해 EU의 항공화물 보안

체제는 모든 회원국에 걸쳐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보

장해야 한다. 이는 항공화물 보안절차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화물보안 프

로세스의 높은 수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보안과 세관의 조화는 공통 위험평가 방

법, 각각 다른 보안통제에 대한 일치된 절차 그리고 인

증 기준 및 직원 훈련 요건과 같은 특정 측면에 대한 

일치된 규칙을 의미한다(Rosario et al., 2012).

화물보안 프로세스의 조화를 위해 2005년 EU는 내

7) ICAO 보안평가는 보안감독시스템의 중요요소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안감독을 수행하는 체
약국의 능력을 평가한다. 따라서 USAP는 각 체약국의 항공보안 활동에 대한 감독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
우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권고안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항공보안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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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U 시장과 국제 공급망을 보호하고 세관 절차 개선

을 통해 합법적인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

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도입했다. 첫째, 거래자가 EU

로 화물을 수입하거나 EU에서 화물을 수출하기 전에 

세관 당국에 사전에 화물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EU 회원국 국가에 대한 공통 위험 선택 기준을 

기반으로 일관된 위험관리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셋째, 

합법적인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단순화된 통

관절차를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표준을 준수하는 거래자

에게 제공하는 AEO 프로그램을 도입한다(Joann and 

Alan, 2009).

이를 통해 도입된 AEO 제도는 EU 내 세관당국의 

조치와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세관에서 설정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EU의 한 회원국에서 AEO 인증

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된다(Attila, 

2010). 또한, 공급망 보안과 관련된 세관절차 간소화, 

물리적 검색 및 문서화 요구사항 감소, 탑재 우선 처리

의 혜택을 받는다.

EU는 또한 ACI 개념을 공인경제운영자(AEO) 프로

그램에 포함시켜 EU 공통 기본표준에서 사전화물 정

보에 대한 기록 및 보안 준수를 요구하고, 허가된 직원

만이 화물 접근 및 화물의 탑재부터 하역까지의 통제

를 의무화하였다(World Bank, 2009).

중요한 부분은 EU는 공통 기본표준 및 세부 규정에 

따라 수행된 세관당국의 AEO 인증을 위한 현장조사가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 신청자가 승인을 요청는 날

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현장검증으로 인정

하여 중복적인 검사를 제외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

보안과 세관의 상호인정을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

축은 물론 체계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화물보안 관련 

무역 및 물류 장벽을 낮추고 있다.

Ⅳ. 국내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연계 

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공보안당국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알려진 위

협 및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 정보기관이 제공하

는 위협평가를 통해 항공화물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안정책과 규정을 수립한

다. 또한, 화물보안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망 보안 주체

들이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화물이 항공기에 적재 

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지 여부

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ICAO & WCO, 2015). 구체

적으로, 화물 보안프로그램을 통한 보안조치의 구현, 효

과 및 효율성에 대한 현장검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보안 

조치의 이행 수준이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보장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활동을 수행한다. 

세관당국은 화물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시행하며, 항공화물과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국경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공화물의 

표준화된 절차 및 규정을 통해 화물의 수입, 수출 및 

운송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한다(ICAO & WCO, 2015).

우리나라의 항공보안과 세관은 각각 개별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화물보안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제도 사이의 상호인정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조정을 통해 번거롭고 중복적인 인증 절차와 

현장검증 등의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보안과 세

관의 상호협조를 통한 표준화된 보안시스템 마련이 중

요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4.1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결여된 상용화주 제도

와 AEO 제도 운영

「항공보안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

관은 보안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

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

해 상용화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령

에 따라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수립, 보안검색 및 보

안통제, 무작위 표본검색 등 상용화주에 관련된 내용들

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주의 화물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상용화주가 운용하는 엑스선 검색장비 검

색을 통한 보안성 확보 화물로 인정되어 화물터미널에

서 별도의 추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

하다. 단, 보안이 확보된 화물에 대해서는 상용화주가 

항공사에 인계할 때까지 육상운송 과정의 보안통제를 

통한 화물의 보안확보가 필수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을 통

해 상용화주의 화물은 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용화주의 보안

검색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항공보

안등급별 무작위 표본검색에 따른 추가 비용 및 검색 

지연 발생이 상용화주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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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개정을 통해 평

시 ․관심단계에서는 항공사가 이행하는 무작위 표본검

색 기준을 완화하여 상용화주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항공화물 보안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용화주를 

단독 도입․운영함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보안성 미확보 

및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체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

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항공화물 증가에 따른 항공물류 프로세스의 

향상을 위해 도입된 상용화주 제도는 보안장비 구비와 

보안검색요원의 운영 관리 등 비용 문제와 관계기관 및 

정부의 미비한 지원체계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이다. 반면, 세관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는 각 

주체별 적합한 요구기준과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용화주 제도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대상의 세분화와 각 대상에 적

합한 승인기준이 필요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이 요구된다.

한편, 세관의 종합인증우수업체(AEO)는 2008년부터 

관세청이 WCO SAFE Framework의 표준을 준수하

기 위해서 수출입 법규준수도가 높고, 시설보안, 출입

통제 등 일정한 안전관리 공인기준을 갖춘 무역업체에

게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IIAC, 2015). 항공사와 화

물운송업체도 AEO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이며, 

이들 업체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법규준수도, 안전관

리, 재무건전성 등 공인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 평가

를 통해 AEO로 인증된다. AEO 제도는 신속 통관을 

위한 화물 선별검사 비율 축소와 서류제출 생략, 보안

검색 면제로 원활한 화물흐름 촉진 그리고 각종 세관

조사의 원칙적 면제 및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화물 보안은 보안과 세관의 통

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망 보안 단계별로 상호인정 프로그램 및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Choi et al., 

2006). 따라서, 보안과 세관이 각각 보유한 항공화물 

보안정보의 공유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강화되는 항공화물 보안 활동을 

새로운 규제조치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여

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해서 화물에 

대한 보안활동 수행과 새로운 프로그램 참가에 소극적

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항공화물 보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부족은 관련 정부부처 사이의 조정과 업무협조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항공화물 보안 

흐름이 특정 구간의 보안확보에서 공급망 전 구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결론적으로, 항공보안 당국과 세관은 동일한 수준의 

화물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항공화물 표준 

수립과 도착화물이 철저하게 검사될 수 있도록 주요 운

영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Crowley 

and Bruce, 2007). 

4.2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조정 

및 상호인정 프로세스 구축

항공화물 보안은 보안표준을 보장하면서 무역을 촉

진하기 위해 ICAO, WCO, IATA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국가마다 이러한 해

결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 및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어려운 해결책이다(Sergio et al., 2014).

따라서,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한 협조체

계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와 세관 사이에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

세청의 오랜 위험화물 분석 능력과 축적된 경험 그리

고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및 항공화물 관리 능력이 보

다 유기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의 통일성과 일

관성을 갖는 조화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항공화물 보안과 관련된 기관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유

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항공화물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종 보안조치들은 상당한 

비용과 업계의 불편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

에 추가적인 조치들의 시행에 있어서 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Song, 2012).

4.2.1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을 조정하

는 프로세스

공급망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또는 비용증가 없이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공급망 보안에는 

조직 간 프로세스와 정보 통합이 중요한데, 공항운영에

는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항공화물 

보안 역시 정부기관, 정보기관,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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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

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관 및 항공보안의 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시작할 때 다음

의 10단계가 권장된다(ICAO, 2020).

1단계, 조정 과정에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세관 및 항공보안 당국 모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2단계, 세관 및 항공보안 공급망 프로그램이 각각 

WCO SAFE Framework 및 ICAO 부속서 17을 준수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ICAO 항공보안평가 중 

발견된 등록대리점 및 상용화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

함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3단계, 프로젝트 팀은 세관 및 항공보안 당국의 전

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승인 프로세스, 

보안 요구사항 및 감독 활동을 포함하여 AEO 및 등록

대리점 또는 상용화주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단계,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관련 국내 및 국제 법령의 교

환이 필수적이다.

5단계, 비교표를 사용하여 두 프로그램의 국가 법령

을 평가할 수 있다. 비교표에는 AEO,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가 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단계,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호환

성 평가는 두 프로그램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프로그램

을 조정하는 데 방해가 될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7단계, 프로젝트 팀은 공동으로 AEO 및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 기업을 현장방문하여 실제 비교평가를 

통해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8단계, 평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팀은 법령 변경, 

지침 문서, 절차, 문서 요구 사항, 신청서 등을 결정한다. 

세관당국이 항공보안당국이 수행한 현장검증을 수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두 프로그램이 호환가능하고 그 반

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ICAO의 항공보

안 지침서와 WCO의 SAFE Framework에 이미 규정

되어 있다.

9단계, 평가 결과 및 조정 결정에 따라 법령, 규정 

또는 프로그램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10단계, 법령 제 ․개정 사항에 대해 업계와 정보공

유를 실시한다.

요약하면,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을 조

정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국토교통부, 세관 및 정보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장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부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면 공통규칙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불확실성과 시장 왜곡을 제거하고 보안과 경

쟁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

4.2.2 등록대리점, 상용화주 및 세관 AEO의 상호인

정 프로세스 구축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급망 보안당

국에 의해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로 지정된 기업이 

AEO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다. 반대로, 세관의 AEO 지위를 보유한 기업이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

하면, 해당 보안당국은 WCO의 SAFE Framework에 

따라 AEO로 승인할 목적으로 세관당국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현장검증 상호인정 등 간소화된 절차

를 적용할 수 있다.

세관당국이 수행한 평가에 기초하여 등록대리점 또

는 상용화주로 승인된 기업은 AEO 인증서의 후속 변

경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AEO 인증서 보

유자가 되는 것을 중단하거나, AEO 인증서가 비준수

로 인해 정지된 경우, 항공보안당국은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에 대해서 국가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즉, 항공보

안당국과 국가 세관당국 사이의 정보교환에는 새로운 

승인, 철회 및 재검증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업데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Doc. 8973, 2017).

4.2.3 보안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 조정의 효과

항공사와 화물운송업체 등 항공화물 관련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은 AEO 및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 프로

그램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안과 세관

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을 조정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

이 있다(ICAO, 2020).

첫째, 공급망 보안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서로 보완

하는 규정은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공

동 접근법을 통한 상호인정 적용 및 감독활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행

정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승인 프로세스의 관리, 검증 

및 재검증 활동의 조정은 관련 당국에 대한 관리 부담

을 줄인다. 넷째, 조정은 당국과 산업을 위해 인적 및 



한국항공운항학회 151국제항공화물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과 세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예산 할당을 최적화할 수 있다. 다섯째, 이러한 프로그

램을 보다 잘 조정하면 참여하는 업계 이해관계자의 

보안 상태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연계는 항공보안과 

세관 간의 조정과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및 조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공급망 보안 

및 운송 효율성을 개선하려면 화물정보에 대한 향상된 

정보공유 기능이 필요하며, 국가 간에 세관과 정보기관

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호환 가능한 네트워크 시스

템이 필요하다. 세관에서 위협을 식별하면 보안 담당자

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사해야 하며, 세관 

및 보안 운영자는 국제적 수준의 최적의 보안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정보공유 기술이 필요

하다(Sarah, 2015). 반면, 정보공유에서 시스템과 방

법이 다르면 정보가 누락되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테

러 공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항공화물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철저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Ⅴ. 결  론

ICAO와 WCO는 국제항공화물 공급망 보안이 항공

운송을 통한 화물의 안전한 이동을 촉진하고 무역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ICAO는 등록대리점과 상용화주 제도, WCO는 SAFE 

Framework와 AEO 제도 등 민관협력프로그램을 통

해 공급망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호협력 시스

템을 통해 보안과 세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보안프로그램 간의 연계 및 시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화물보안 절

차의 단순화와 중복적 보안 요구사항 및 통제의 근절

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은 TSA와 CBP의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

을 구축하여 ACAS를 통해 위험기반을 확보하고, 세관

의 C-TPAT를 통해 공급망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통 기본표준에는 

AEO와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 사이의 현장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어서 화주 등이 

현장평가 등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화

주들이 다양한 공급망 보안 주체 중에서 본인에게 맞

는 제도를 선택해 AEO로 인증받게 되면, 등록대리점 

또는 상용화주로의 인증절차가 단순해져 편리하게 신

청하고 가입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보안당국과 세관당국이 유기

적인 협조체계가 결여된 상용화주 제도와 세관의 AEO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항공화물 보안에 대

한 적절한 기관별 권한과 역할분담의 부재와 함께 화

물정보 공유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보안의 공급망 보안 시스템

과 세관의 AEO 제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검증 면제 및 인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보안과 세

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을 조정하는 프로세스 구축

을 통해 등록대리점, 상용화주 및 세관 AEO 사이의 상

호 연계성을 강화해 공급망 보안프로그램의 조정의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안

과 세관의 공급망 보안프로그램 조정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고 두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세관의 유기적인 협조체

계 구축은 현재의 번거롭고 중복적인 공급망 보안체계

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경험과 자원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관련기관 간의 조화를 통

해 항공화물 운송의 보안성 확보 및 물류흐름의 원활화

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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