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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가장 떠오르는 분야로서 대체 단백질(alternative protein) 식품 중 하나인 세포배양육(cell-cultured meat)은 

동물의 근육줄기세포와 같은 세포 조직을 체외 배양하여 고기와 유사한 맛과 영양성분을 구현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의미한다. 산업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세포배양육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세포주 및 배양기술, 배지 및 설비개발, 

제품화, 규제 및 안전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세포배양육 생산 비용의 50-90%를 차지하는 것이 배지

이다. 주로 배지 내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비윤리적, 비환경적, 고비

용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포배양육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식용 무혈청 배지의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

문에, 혈청 대체제 개발에 대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세포배양배지 개발 현

황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해 보고, 현재 시점에서 세포배양육 배지 개발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하였

는지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세포배양배지 개발 현황 및 시장 동향

세포배양은 분자생물학, 면역학, 의학 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험 기법이며, 생명공학 및 생명과

학의 세포 연구, 개발,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포배양 과정에서 최적화된 배양배지로 세포의 배양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은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세포배양 연구의 최적화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세포

배양배지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세포배양배지 시장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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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배지는 세포 성장과 발달을 조절하고 영양분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생산성과 

품질, 치료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포 배양의 목적에 적합한 배지를 선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차세포(primary cell)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에서 사용되는 불멸화세포주(immortalized cell line)와 

달리 세포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성분이 다르기 때

문에 적합한 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Freshney, 

R.I. et al., 1994).

1) 세포배양배지의 유형

배양 배지는 일반적으로 화학 성분에 따라 기초배지/

복합배지, 천연 배지/인공 배지로 구분된다. 기초 배지

는 세포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이며 주로 탄소원, 아미

노산, 비타민, 무기염 및 미네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Philippeos C et al., 2012). 세포의 성장과 특성유지

를 위해 혈액, 혈청 또는 조직 추출물과 같은 추가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복합 배지라고 한다(BIO 

ECONOMY BRIEF, Issue 180, Aug. 2023).

천연 배지에는 조직 추출 또는 체액을 통해 직접 유도

된 생물학적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확한 구성이 정

해져 있지 않으므로 세포배양의 재현성이 떨어질 수 있

다. 합성배지로도 불리는 인공배지는 정해진 화합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청의 함유 여부에 따라 혈청 배

지, 무혈청 배지(serum-free media)로 나뉘고 구성성

분에 동물/인체유래물질 포함 유무에 따라 무이종 배지

(xeno-free, animal component-free media), 화학조

성배지(chemically defined media)로 분류된다(표 1)

(Karnieli et al., 2017).

총 3세대로 분류 가능한 세포배양배지 중 시장내 가

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1세대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 배지는 성분 확인이 어렵고 동물 유래물질

을 포함하여 감염 위험성, 면역원성, 비균질성과 낮은 세

포 생산성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2세대 무혈청(serum-free: SF/xeno-free: 

XF) 배지는 동물 유래물질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은 낮췄으

나 혈청성분의 대체를 위하여 인체유래물질이 함유되기 

때문에 대량 수급, 세포 생산의 재현성 등의 한계가 있다.

앞선 두 세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명된 성

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 무혈청 화학조성(chemically 

defined: CD) 배지가 개발되고 있다. 화학조성 배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SF/XF 배지 및 소태아혈청 배지 대비 

높은 안전성 및 생산 재현성을 나타내며 경제성까지 제공

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다.

세포배양배지의 종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산업계의 

수요도 동시에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배지가 개발된 

이래 세포배양배지 산업은 규제와 정책 변화에 따라 혈청 

사용량 감소에서 혈청배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표 1. 배지의 종류 및 정의

배지 종류 정의

혈청 배지
(Serum media)

동물 또는 인간의 혈청을 포함하는 배지

무혈청 배지
(Serum-free media)

동물 또는 인간의 혈청을 포함하지 않는 배지

동물 유래 성분 미포함 배지
(Xeno-free media)

인간 유래 물질만 포함하는 배지 

동물 및 인간 유래성분 미포함 배지
(Animal component-free media)

동물 또는 인간 유래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배지

화학성분이 명확한 배지
(Chemically defined media)

화학조성을 알 수 있는 물질로만 이루어진 배지 
- 재조합 단백질, 합성지방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가수분해물, 동물/인체유래 혼합물 등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

무단백질 배지
(Protein-free media)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배지 
- 가수분해물 또는 펩타이드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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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규모

전체 바이오의약품의 80% 이상이 포유류 세포배양 방

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1,0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

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위해 개발되고 있다. 배지 시장 규

모는 2028년까지 약 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

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Growth drivers and challenges, 2023). 세

포 배양 배지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은 북미

지역이었다. 주요 제조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의약품 및 

기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질병 유병률 증

가, 비임상 및 임상에서 기술발전, 대중의 인식 증가 및 

높은 수입 등의 요소에 기인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수많은 연구 기관, 저렴한 제조 및 인건비, 증가하는 의료 

인프라, 그리고 중국·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유럽의 투자 증가로 인해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바이오산업이 성장하면서 세포배양배지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 단클론 항체 및 세

포 기반 치료법 개발 확대 등으로 세포 배양공정을 위한 

세포배양배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유래 

혈청과 관련된 가변성, 안전성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

려로 인해 동물유래 성분이 없는 무혈청 배지 개발 및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1).

2. 세포배양육 배지 개발 현황

1) 세포배양육 개념

세포배양육은 세포공학기술로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생산하는 대체 단백질의 한 분야이다. 전

통적 방식으로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식품을 대신해 첨

단 기술과 여러가지 단백질 소재를 이용하여 기존의 육

류, 해산물, 그리고 유제품과 유사한 맛과 식감이 나도록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많은 회사들이 소, 닭 등 동물을 

대상으로 세포배양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

들은 돼지, 푸아그라, 생선, 갑각류 등을 이용한 세포배양

육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 시장 현황

미국 컨설팅 회사 A.T. Kearney의 미래 육류시장 예측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육류시장은 매년 3% 감

소하여, 2040년에는 도축으로 얻어지는 실제고기는 총육

류소비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식물대체육은 

매년 9% 성장하여 2040년이 되면 육류소비의 25%를 차

지할 것이며, 나머지 35%는 세포배양육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포배양육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환경적, 동

물 복지적 이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체육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Allied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세포

배양육 시장규모는 2021년 164만 달러에서 2030년까지 

27억 8,8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대체

식품이 대두되었고, 특히 지속가능성과 동물 복지에 대

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대체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확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개발, 제품 생산 및 판매 역사가 

축적된 식물성 대체육 대비 세포배양육은 현재 기술 개발

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는 비교적 낮은 편

이며, 대량생산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라 생산비용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 및 기후변화에 의해 기존 축산

그림 1. 세포배양배지 글로벌 시장규모

출처: Growth drivers and challenge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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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생산 지속이 어려워지면 세포배양육이 기존 육류 시장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그림 2).

3) 세포배양육 배지 개발 관련 주요 이슈

전세계적으로 세포배양육 산업을 육성하고자 많은 나

라들이 핵심 원천기술 및 제품화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세포배양육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물 조직에

서 얻은 ‘세포’,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배지’, 세포가 

성장할 공간적 환경을 제공하는 ‘배양기’, 세포가 붙어서 

자랄 수 있는 구조체인 ‘지지체’이며, 이들은 종류와 특성

에 따라 세포배양육의 안전성과 품질에 영향을 준다.

세포배양육 개발에서 핵심 기술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체외에서 

가축의 근육줄기세포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배양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소는 배지이다. 배지는 세포가 증식하고 근육, 지방, 

혈관 등으로 분화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과 신호전달물

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배지는 일반적으로 소태

아혈청이 첨가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태아혈청

에는 성장인자(growth factor)와 호르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포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포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태아혈청은 임신한 어미소에서 소태아를 적출하

여 심장에 바늘을 꽂아 혈액을 채취한 후 혈청을 분리하

여 생산한다. 이는 비윤리적이고 생산과정의 어려움과 희

소성으로 매우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지만, 국내 사용

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과 호주 등으로

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강도형 등, 2017).

소태아혈청의 전세계 생산량은 연간 80만L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세포배양육 100g 생산을 위해 약 35L의 소

태아혈청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2240kg의 

세포배양육을 제조할 수 있는 양에 불과하다. 이처럼 생

산량이 한정적이며, 제조 배치마다 품질의 편차가 존재하

기 때문에 세포배양육의 대량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한 세포배양육 제품 내에 소량의 배지가 잔류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식품으로서의 소태아혈청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류 배지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과학적 근

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포배양육이 동물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태

아혈청의 사용은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

상기와 같이 소태아혈청의 수급, 가격 및 안전성 측면

에서 발생하는 한계로 인해 최근 세포배양육 연구개발 기

업들이 무혈청 배지(serum-free)를 연구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에는 소태아혈청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전체 

배양액을 해조류 등 값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시도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섭취 가능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비용과 효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하

게 된다. 세포배양육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한다

면 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 또는 식용이 가능한 성

분으로 이루어진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

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무혈청 배지는 비동물성 소재로 주로 효모, 콩, 밀, 쌀, 

옥수수, 감자, 해조류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데, 이 소

재만으로는 영양분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첨가물을 필

요로 한다. 해조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미네랄, 미

량 원소, 지방 등의 세포 성장 및 증식을 돕는 구성 요

소를 함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된 

원료로 친환경성, 영양학적인 우수성 및 안전성이 입증된

그림 2. 세포배양육 시장 규모 및 전망 

출처: AT Kearny, Jan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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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05-4호, 제2010-52호) 해

양미세조류 스피룰리나(Spirulina maxima) 또는 클로

렐라(Chlorella vulgaris) 추출물이 혈청을 50-70%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Yamanaka et al.,2023, 

Jeong et al., 2021, Ng et al., 2020). 이는 아직까지는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추가적으로 첨가하여 부족한 영양

분을 채워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첨가물질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에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성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전성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혈청 

배지 내 첨가물이 섭취 가능한 수준으로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섭취 가능한 기존 허가 성분만으로 제조하여

야 한다. 그러나 무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세포배양육 산업의 육성을 저해

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섭취 가능한 기

존 허가 성분만으로 제조하는 것은 세포배양육 제조 효율

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잔류농약 기준이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

용기준과 같이 세포배양육의 배양액 관련 기준이 별도

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3년 5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

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3호). 이

후 2024년 2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

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

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안

전 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4-13호). 이러한 움직임은 세포배양육 개발과 관련

된 명확한 규제 및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3. 소태아혈청 사용의 문제점

표 2. 혈청배지 및 무혈청 배지의 일반적인 장•단점

종류 장점 단점

혈청배지

전반적인 연구 분야에 적용 가능 환경적 윤리적 문제 존재

다양한 세포주에 적용 가능 고비용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세포배양이 용이함 구성 성분의 불명확함, 가변성

무혈청배지

혈청의 미사용 적용 연구 분야의 한계

구성 성분의 명확함 (재현성) 생산비용이 높을 수 있음

품질관리 가능 세포주 적응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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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개발 기술 현황

국내외 기업들이 세포배양육 상용화의 핵심 기술인 배

지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무혈청 배지 개

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단가를 낮추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식물성 소재 또는 비동물성 성장인자를 활용하

고 있다. 배지 개발 기술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자세

한 정보에 대해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배지 개발 기술 동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표 3).

[해외]

싱가포르(2020년 12월, SFA, Hani, Dec 03, 2020)

와 미국(2023년 6월, USDA, FDA, Mar 17, 2023)에

서 닭 배양육 시판 승인을 받은 Good meat(미국)는 식

품 등급의 식물성 소재를 이용하여 무혈청 배지를 개발

하였다. 옥수수, 밀, 완두, 대두 등의 식물성 소재로 배지 

내 당, 단백질, 지방,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을 구성하였

으며, 혈청, 항생제 및 호르몬을 포함하지 않았다(Good 

meat. 2022). Believer meats(이스라엘)은 식품등급의 

원료만 사용하여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

다(Believermeats, 2023).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기 위해 식품 등급의 식물성 소

재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비동물성 성장인자를 활용

하는 방법도 있다. Upside foods(미국)는 미생물 재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외래 유전자가 아닌 닭 유전자)로 제작

한 비동물성 성장인자를 포함한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였

으며(FDA, Mar 17, 2023), Good meat와 같이 2023년 

6월에 미국에서 닭 배양육의 시판 승인을 받았다(FDA, 

Mar 17, 2023). 2024년 이스라엘 보건 당국으로부터 세

계 최초로 소 배양육 생산 허가를 받은 Aleph farms(이

스라엘)은 유전자 변형 식물 또는 식품 등급의 효모나 박

테리아에서 얻은 비동물성 성장인자를 생산하여 무혈

청/무항생제 배지를 개발하였으며, 최종 산물에는 성장

인자 자체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leph-farms, 2024).

표 3. 국내외 세포배양육 관련 기업 배지 개발 현황

기업명 배지개발 현황 및 특징

국외

Aleph farms
(이스라엘)

- 무혈청/무항생제 배지 
: 유전자 변형 식물 또는 식품 등급의 효모나 박테리아에서 얻은 비동물성 성장인자 활용

- 2018년 쇠고기 스테이크 배양육 개발
- 2023년 스위스 연방식품안전 및 수의학협회(FSVO) 규제 승인 신청서 제출 
- 2024년 이스라엘 보건 당국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소 배양육 생산 허가

Believer meats
(이스라엘)

- 무혈청/무항생제 배지: 식품 등급의 원료만 사용
- 2021년 닭고기 배양육 패티 1개 생산 비용 8,900원까지 낮추는데 성공
- 2023년 닭, 돼지, 양 배양육 양산이 가능하며, 쇠고기 배양육 개발 중임

Good meat
(미국)

- 무혈청/무항생제/무호르몬 배지: 식물성 소재 활용
- 배양육 제조 시 혈청/무혈청 배지 둘 다 사용
- 2020년 닭 배양육 싱가포르 시판 승인(SFA, 12월)
- 2023년 닭 배양육 미국 시판 승인(FDA, 6월)

Upside foods
(미국)

- 무혈청 배지: 미생물 재조합 단백질 생산 비동물성 성장인자 활용
- 배양육 제조 시 혈청/무혈청 배지 둘 다 사용
- 2023년 유전자 변형 닭 배양육 미국 시판 승인(FDA, 6월) 

국내

셀미트 
- 2021년 자체 무혈청 배양액 전세계 3번째 개발 성공, 세계 최초 독도새우 배양 성공
- 배지 단가: 1L 당 1,000원대 이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승인 절차 돌입(안전성 입증, 2023.10)

심플플래닛

- 무혈청 배지: 유산균 배양했던 배지(부산물) 재활용
- 배지 단가: 1L 당 1,500원
- 고단백 배양육 파우더, 불포화지방산 고함유 지방 페이스트, 배양육 쌀 개발
- 2022년 국내 최초 불포화지방산 함유 높인 배양육 개발 성공

씨위드
- 무혈청 배지: 해조류 스피룰리나 활용
- 배지 단가: 1L 당 2,000원 이하
- 세계 첫 해조류 기반 소 배양육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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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내 세포배양육 관련 기업들은 해조류, 부산물 등 다

양한 전략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비동물성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고 있다. 씨위드는 해조류인 스피룰리나를 활용하

여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여 배지 단가를 2,000원/L 이

하로 절감하였으며, 해조류 내 글루타민의 단맛을 활용

해 세포배양육의 풍미를 증진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

다(Monthlypeople, Nov 01, 2022, Donga, May 12, 

2023). 심플플래닛은 유산균을 배양하였던 배지를 재활

용하여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였으며, 기존 산업의 부산물

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배지 단가 또한 1,500원/L까지 절

감하였다(Chosun Biz. Noc 14, 2023).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무혈청 배지를 개발한 셀미트는 배지 

기술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으나, 배지 단가 1000원 이하

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Fortunekorea, Jan 08, 

2024). 최근 식약처에 한시적 식품 원료 인증을 받기 위

해 승인 절차에 돌입하여 배지의 안전성을 확보했을 것으

로 추측된다(Joongang, Nov 20, 2023). 이 외에도 엑셀

세라퓨틱스, 네오크레마, 셀쿠아, 스페이스에프 및 팡세 

등 많은 기업들이 무혈청 배지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무혈청 배지가 개발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

급한 Good meat와 Upside foods는 무혈청 배지를 개

발하여 사용하였지만, 제조 과정에서 일부 혈청이 포함

된 배지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배지 성분에 

대한 문헌 자료와 잔류량 시험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FDA, Mar 17, 2023). 혈청이 포함된 배지를 사용하여 

FDA에 안전성을 입증 받았기 때문에 무혈청 배지 개발

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포배양

육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

해서는 무혈청 배지 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동물의 

희생이 없는 지속가능한 세포배양육을 생산하고, 단가를 

낮춰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III. 결론

세포배양육이 산업에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주, 

배지, 생산기술, 소비자 수용 및 법적 기준 등 아직 해결

해야 할 이슈들이 있다. 특히 배지는 연구개발 초기에는 

소태아혈청만을 배양액으로 활용하였으나, 비윤리적, 비

환경적, 고비용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무혈청 배지

를 개발하고 있지만, 섭취 가능한 기존 허가 성분만으로 

제조할 경우 효율을 높이기가 어렵고 식품원료로 등록되

지 않은 신규 성분을 추가할 경우 무해성을 입증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위해 배지에는 

화학물질이 첨가될 수도 있으며, 기존 육류의 풍미를 구

현하기 위해 색소 등 식품첨가물들이 첨가될 수 있다. 

따라서 배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

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진행 중인 

만큼 관련 기술력 고도화, 투자 및 생산설비 확대, 대량

생산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소비자 수용성 문제,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 정부기관의 규제 완화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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