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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이 식량 보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출금지, 허가제, 관세 조정 등의 수출제한조치가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조치로써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을 수입하여 이를 주로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료 곡물의 79.8%를 수입

하고 있으며, 주요 식량인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은 0~1%에 불과하다. 국내 곡물  

재고량도 2017년 450만 톤에서 2021년 300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 

데이터를 상세히 구축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이 가능하도록 식량 안보 안정성 

부문의 개선이 필요하다.

2022년 식량과 비료에 부과된 수출제한조치는 57건에 달하며, 이 중 45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부과되었다. 이중 소맥(18건), 옥수수(6건), 팜유(7건), 대두유(10건) 관련 수출제한조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수출제한조치로 영향을 받는 식량·비료는 세계 전체 수출량의 

16.9%로, 2007-2008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당시보다 수출제한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

수출제한조치

식량가격
상승

비료가격
상승

비료기업
비용증가

사료기업
비용증가

식품업계
비용증가

①무역수지 악화

②기업채산성 악화

③인플레이션 심화

소비자 식품
가격상승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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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조치는 식량 공급망을 교란하여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과 인플레이션 악화를 유발한다. 

2022년 4월 국제 곡물·유지 가격은 연초 대비 20.6%, 27.8% 상승하였으며, 특히 원화 기준 국내 식량 

가격은 달러 기준보다 10% 이상 크게 상승하여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가공 산업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가격 인상은 쉽지 않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제한조치 부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식량 물량은 전체 수입량의 11.6% 

(칼로리 기준) 가량이나, 수출제한에 의한 국제 가격 상승이 수입 식량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료 

역시 수출제한조치로 가격이 상승하고 도입 물량이 감소하면서 식량 부문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분석 가격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수출제한조치로 상승한 식량과 비료 

수입가격이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 대부분 품목의 물가 상승을 연쇄적으로 초래하였다. 수출제한 이후 

곡물, 유지 및 비료 가격이 각각 45%, 30%, 80% 상승함에 따라 사료(13.6%), 축산(8.2~8.4%), 육류

(6.0%), 가공 식료품(6.1%)의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식량작물과 채소·

과실의 가격도 각각 3.9%, 3.2% 올라 농산품 가격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가 사전 대비하기 어려운 지정학적·국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식량 안보·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험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 마련 등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식량 자급률 제고와 해외 

농업개발이 안정적 식량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해외 농업개발의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해외에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식량 유통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량 조달이 가능하다.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식량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하며, 국내 기업도 해외 직접·

위탁 생산 확대나 해외 유통 터미널 지분 매입, 합작 투자 등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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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식량 안보(Food security)란 모든 사람이 물리적·경제적으로 필요한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를 의미

  식량안보의 4요소에 따르면, 식량안보 상태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식품의 충분한 공급 외에도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식량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좁은 의미의 식량안보는 전쟁, 금융위기, 기후 변화 등 재난 상황에서도 식량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

  식량안보의 4요소

가용성(availability) 국내 생산 또는 수입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이 공급되는 상태

접근성(access) 개인이 생활하는 사회 환경에서 양질의 식품에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

활용성(utilization) 양질의 식사, 깨끗한 물, 위생 상태, 의료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상태 

안정성(stability) 위기 상황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

자료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Food Security (2006)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식량 위기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각국이 식량보호에 나서고 있음

  식량보호주의란 국가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해 수출제한조치, 보조금 지급 등을 활용하여 식량 

수출을 통제하거나 비축을 확대하는 것

  러-우 사태 발발 이후 22개국이 식량 수출금지조치를 부과하였으며, 중국 등 국가는 수입을 통해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있음

-  2022년 부과된 수출제한조치 57건 중 45건이 러-우 사태 이후 부과

-  중국의 밀 재고량은 2022년 7월 세계 총량의 50%에 달하는 1억 4,117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1,2

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USDA), China: Grain and Feed Update (2022)

2    South China Morning Post(SCMP), “‘China didn’t hoard grains’: stockpiling to ensure domestic food security has global 
implications” (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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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은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급격한 성장 이후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재로 

부각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로의 활용이 빈번해짐

  1990~2000년대 GVC의 성장에 따라 식량의 공급과 가공이 국가별로 분리된 구조 형성

  2007~2008년 식량 가격 위기, 2020년 코로나19,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식량 공급 변동이 국제적 혼란을 초래

  식량 공급이 미치는 국제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식량보호주의를 통한 식량의 무기화가 

진행

- 식량이 자원민족주의로 이어질 경우 식량 부국과 빈국 간 양극화 심화 우려 존재

  수출제한은 식량보호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치

  공급량과 가격 변동에 따라 통제가 쉽지 않은 식량 비축과 달리, 수출제한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통제가 비교적 용이

  수출금지, 허가제(쿼터 등), 관세 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수출제한조치가 부과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식량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소비하는 산업 구조로 공급망 교란 시 위험에 노출

  우리나라는 원료 곡물의 80% 가량을 수입으로 조달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국내 자급률은 0~1%에 불과

  본 연구에서는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국제 식량 공급망3 교란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3  본 보고서는 식량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품목인 곡물과 유지를 중심으로 식량 공급망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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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광의 모든 영양성분이 포함된 음식과 그 재료

협의 사람이 섭취하는 쌀·밀·옥수수 등의 곡류

곡물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곡류의 합(협의의 식량+사료)

음식 식량을 조리·가공하여 섭취할 수 있게 만든 형태

식료품 음식의 재료가 되는 물품

식품 영양성분이 포함된,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음식과 식료품을 포괄)

 국내 통계와 산업구분에서 식량은 협의의 의미로 쓰임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곡물 자급률,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기본부문 ‘곡물 및 식량작물’ 등 

 일반적인 식량 관련 용어에서 ‘식량’은 광의적 개념에 따름

-  식량 공급망(Food supply chain), 식량 안보(Food security), 식량 보호주의(Food protectionism) 등 

 본 보고서에서 식량은 광의적 개념으로써 식품의 동의어로 사용하며 협의적으로 사용될 시 별도 표기함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국어원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   식량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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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 식량 공급망과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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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 식량 공급망과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구조

1 국제 식량 공급망

  국제 식량 공급망의 개요

음식점(일반 및 기타)
(15,147 백억 원)

서비스 및 기타
(142,611 백억 원)

여타 산업

민간소비지출
54,797백억 원

수출
5,399백억원

곡물 가공품 등 소비단계

축산물 (2,822 백억 원)

수산물 (1,094 백억 원)

민간소비지출
1,479백억 원

수출
251백억 원

육류 등 국내생산

축산업 (1,950 백억 원)

수산업 (861 백억 원)

민간소비지출
2,829백억 원

수출
457백억 원

1차 가공품(사료) 생산투입

떡, 빵 및 과자류
(826 백억 원)

면류 (295 백억 원)

여타 산업

민간소비지출
54,797백억 원

수출
5,399백억원

2차 가공품 국내생산

기타 식료품 (4,652 백억 원)

제분
(217 백억 원)

민간소비지출
449백억 원

수출
45백억 원

1차 가공품 국내생산

유지
(301 백억 원)

전분 및 당류
(131 백억 원)

정곡
(970 백억 원)

사료
(1,041 백억 원)

여타 산업

맥류 및 잡곡
(352 백억 원)

콩류
(65 백억 원)

민간소비지출
20백억 원

재고증가
-10백억 원

원료 곡물 수입
(417 백억 원)

맥류 및 잡곡
(27 백억 원)

콩류
(57 백억 원)

민간소비지출
22백억 원

수출
0.3백억 원

가공 소비곡물 공급 및 투입

국내
식량

공급망

생산 및
수출국
식량

공급망

투입

인력(R&D 및 노동)

토지, 물, 종자

비료

농약 및 기계

생산

맥류
및

잡곡

콩류

가공 및 유통 소비

음식점

식료품점

식품제조업체

도매업체

제분, 도정, 제유 등 (1 차 가공)

사료 생산

곡물창고 가공

물류
세척 및 건조

저장

인증

수출

원료 곡물 국내 생산
(84 백억 원)

무역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은행 (2018년, 2019년 산업연관표)을 기반으로 재구성

  식량의 경우 수직적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각국이 공급망 특정 부분에 

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4

*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란 원자재 생산부터 최종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 단계를 한 기업 

또는 국가가 담당하는 전략

   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인도네시아 등은 생산, 일본·대한민국 등은 수입과 가공에 특화

  생산 및 수출국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식량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1차적으로 가공 

후 해외에 판매

   (생산) 식량 원자재는 기후·환경 등에 따른 생산 불확실성(yield uncertainty)이 크고 품목별로 

한정적인 지역에서 생산

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Food Market Structur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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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물은 특히 다른 작물 대비 생산자의 이윤율이 낮고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생산지가 

제한적

- 생산 투입 요소 중 농업용 화학비료의 공급도 식량 원자재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침

   (가공) 곡물 등 1차산품은 저장·판매를 위해 세척과 가공을 거쳐 등급 인증 부여

-  이는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y)의 경우 품목이 동일하고 특정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생산지, 공급자와 무관하게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데 기인

* 상품(commodity)이란 가공이 되지 않은 1차산품 또는 기초 가공만을 거친 제품을 의미

   (유통) 도매 거래가 주를 이루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여 판매 기한과 방식이 제한적

- 유통은 국제 식량 가격 및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식량 공급망의 핵심 부문

  우리나라는 원료 곡물의 80% 가량을 수입하고, 이를 식품과 사료로 가공·소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발생

   국내 곡물 생산 시장의 부가가치가 6,500억 원인데 반해, 가공 및 소비 시장의 부가가치는 973조 

4,300억 원으로 약 150배 차이

*  국내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액5 (백억 원): (1차 가공품 생산) 315 (2차 가공품 생산) 3,146 (사료 생산) 870 

(육류 등 생산) 573 (곡물 가공품 등 소비) 92,439

2 국내 식량 안보 관련 현황

  우리나라의 곡물·식량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1970년에는 식량과 곡물 자급률 모두 80%를 상회하였으나 현재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

* 식량·곡물 자급률에서 식량은 사람이 섭취하는 곡류를, 곡물은 사람과 동물이 섭취하는 곡류의 합을 의미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입곡물 가치사슬 분석과 과제 (2021), 수치는 한국은행 2018 산업연관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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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식량·곡물자급률 추이  (단위: %)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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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각년도)와 양정자료(2016)를 저자 정리

  국내 곡물자급률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 곡물자급률 통계(2018년 수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172개국 중 130위, OECD 38개국 중 33위 수준

  곡물 재고량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여, ’21년 잠정치 기준 ’17년 대비 150만톤 감소

   2022년 국내 곡물 재고 전망치는 340만 톤으로, 이집트(430만 톤)와 필리핀(46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우리나라 곡물 재고 동향 (단위: 백만톤)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p 2022e

재고량 4.5 4.1 2.6 2.6 3.0 3.4

자료 : FAO, 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2022)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 데이터를 상세히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음

   식량·곡물 전체 자급률만 연 1회 발표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 조기경보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발표 중단

   우리나라와 식량 수급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품목별·국가별 식량자급률 데이터를 구축·

관리하여 매년 공개하고, 식량안보 정책에도 활용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안정성* 부문의 개선 필요

* 식량 안보의 안정성: 위기 상황 여부와 무관하게 식품에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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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식량 주요 품목 공급구조 및 특성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 식량을 수입에 크게 의존

   소맥(0.1%), 옥수수(0.1%), 대두유(1.1%), 팜유(0.0%)의 국내산 소비 비중은 1% 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입산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낮은 데 주로 기인

   (옥수수) 수요 대비 국내 생산 공급량이 적어 대량 납품이 어려운 점도 수입산 사용 요인

   (팜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의존

  우리나라의 주요 식량 품목별 국산 사용량 비중(2020년) (단위: ton, %)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국산 사용량 2,940 2,529 0 2,043 

수입산 사용량 2,386,164 2,164,768 246,498 176,280 

총량 2,389,104 2,167,297 246,498 178,323 

국산비중 0.1 0.1 0.0 1.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2021)

  주요 식량 품목별 수입 이유(2020년) (단위: %)

품목

수입산 사용이유

국내산은 일시에 대량 

납품받을 수 없어서

국내산은 원가가 높아 

가격경쟁이 안 돼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재료라서
기타

소맥 17.8 46.1 11.0 25.0

옥수수 32.1 46.7 6.7 14.5

팜유 12.7 38.6 39.0 9.7

대두유 11.9 62.1 7.5 19.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0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2021)

  주요 식량 모두 특정 국가 중심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음

   소맥(79.3%), 옥수수(76.9%), 팜유(99.3%), 대두유(93.0%) 4개 품목 모두 수입량 상위 3개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의 주요 식량 수입국 순위는 세계 수출국 순위와 흡사하나, 소맥 수출 1위인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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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주요 식량 품목 수입국 순위 및 비중 (단위: %)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1 미국 37.4 미국 36.5 인도네시아 51.8 미국 65.6

2 호주 29.4 아르헨티나 24.0 말레이시아 47.0 아르헨티나 19.1

3 우크라이나 12.6 브라질 16.3 파푸아뉴기니 0.5 베트남 8.3

4 캐나다 7.8 우크라이나 5.6 미국 0.3 벨기에 2.1

5 불가리아 3.9 러시아 5.0 캄보디아 0.2 독일 1.1

상위 3개국 

집중도
79.3

상위 3개국 

집중도
76.9

상위 3개국 

집중도
99.3

상위 3개국 

집중도
93.0

   주 : 최근 5년(2017년~2021년) 수입량 합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세계 식량 품목별 수출국 순위 및 비중(2020년) (단위: %)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1 러시아 17.7 미국 26.1 인도네시아 53.6 아르헨티나 37.5

2 미국 14.1 아르헨티나 16.5 말레이시아 30.3 미국 9.8

3 캐나다 14.1 브라질 15.9 네덜란드 3.3 브라질 7.6

4 프랑스 10.1 우크라이나 13.3 과테말라 1.4 네덜란드 4.6

5 우크라이나 8.0 프랑스 4.7 파푸아뉴기니 1.3 러시아 4.4

상위 3개국 

집중도
45.8

상위 3개국 

집중도
58.4

상위 3개국 

집중도
87.1

상위 3개국 

집중도
54.9

   주 : 수출액 기준

자료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orporate Statistical Database(FA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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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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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

1 전세계 식량 수출제한조치 현황

  올해 부과된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는 57건에 달함

* 비료의 경우, 식량과 연관성이 높아 식량 수출제한조치 파악 시 조사대상에 함께 포함

   올해 시행된 식량·비료 수출제한조치 57건 중 45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2.24) 

이후 부과

   5.31일 기준 곡물·유지류 수출제한조치는 35건, 비료 수출제한조치는 7건 적용 중

- 그 외 수출제한조치가 부과된 식량 품목은 육류, 설탕, 과채류 등

  식량·비료 관련 수출제한조치(2022년 부과)

상태
수출금지 수출허가제 관세 소계

조치 건수 국가 수 조치 건수 국가 수 조치 건수 국가 수 조치 건수 국가 수

전체 42 21 10 9 5 4 57 34

현재 적용 중 35 20 9 8 5 4 49 32

   주 : 소계의 국가 수는 중복 포함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국제식량정책연구소), ’22.5.31 기준 

  현재 세계 식량 안보는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2007-2008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나 2020년 

코로나19보다 리스크가 더 큰 상황

   5월 27일 기준,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량·비료는 세계 전체 수출량의 16.9%

   2007-2008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식량·비료에 비해 50~100% 이상 비중이 높음

   ’22년 말까지 적용되는 수출제한조치가 36건임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수출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 식량·비료 비중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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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식량·비료 비중 동향(칼로리 기준) (단위: %)

11.9

6.6

16.9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세계식량가격위기(2007 -2008)

코로나19(2020)

러·우사태(2022)

   주 : 가로축은 각 사건 발생 이후 소요된 기간(단위: 주)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2 품목별 수출제한조치 현황

  식량 품목별 수출제한조치 부과 현황 (단위: 건)

18

6
7

10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자료 : IFPRI를 기반으로 저자 정리

① 곡물

  (소맥) 수출금지 14건, 수출허가제 3건, 관세 1건으로 주요 식량 품목 중 가장 많은 수의 

수출제한조치 부과 중

   소맥 수출을 금지한 14개국 중 2020년 소맥 수출액 순위 상위권 국가 다수 포진

- 러시아(1위), 우크라이나(5위), 카자흐스탄(9위) 등 포함

- 우리나라는 소맥 수입 의존도 상위 5개국 중 우크라이나에서만 수출제한조치를 적용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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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수출금지 5건, 수출허가제 1건 적용 중

   러시아에서 일시적으로 옥수수에 특별 수출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4.19일부로 종료

   현재 對한국 주요 옥수수 수출국 중 수출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소맥 주요 수출제한조치 현황

분류 국가 기한

수출금지

러시아 ’22.3.14 ~ ’22. 6.30

우크라이나 ’22.3. 9 ~ ’22.12.31

카자흐스탄 ’22.4.19 ~ ’22. 6.15

헝가리 ’22.3. 6 ~ ’22. 5.15

인도 ’22.5.13 ~ ’22.12.31

허가제

터키 ’22.3. 4 ~ ’22.12.31

벨라루스 ’22.4.13 ~ ’22. 9.30

아제르바이잔 ’22.3.19 ~ ’22.12.31

관세 러시아 ’22.4.13 ~ ’22.12.31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옥수수 주요 수출제한조치 현황

분류 국가 기한

수출금지

이집트 ’22. 3.12 ~ ’22. 6.12

가나
’22. 4.11 ~ ’22.12.31

’22. 4.26 ~ ’22.10.30

카메룬 ’21.12.17 ~ ’22.12.31

코소보 ’22. 4.15 ~ ’22.12.31

허가제 벨라루스 ’22. 4.13 ~ ’22. 9.30

관세 러시아 ’22. 4.13 ~ ’22. 4.19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② 유지

  (팜유) 수출금지 4건, 수출허가제 2건, 관세 1건 부과 중

   (인도네시아) 수출금지·허가제·관세를 모두 활용하여 내수 공급량을 유지하고자 자국내 가격 유지 중

- 인도네시아는 對세계·對한국 팜유 최대 공급처

- 1월과 4월부터 적용된 두 건의 수출금지조치는 5.22일부로 해제

- 허가제와 관세는 ’22년말까지 적용 예정

  (대두유) 수출금지 8건, 수출허가제 1건, 관세 1건 적용 중 

   (아르헨티나) 3월 일시적으로 수출금지조치 부과 후, 수출관세를 31% → 33%로 상향 조정

-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대두유 공급국이자 우리나라의 대두유 수입 의존 2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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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유 주요 수출제한조치 현황

분류 국가 기한

수출금지

인도네시아
’22. 1. 1 ~ ’22. 5.22

’22. 4.28 ~ ’22. 5.22

이집트 ’22. 3.10 ~ ’22. 6.10

알제리 ’22. 3.13 ~ ’22.12.31

쿠웨이트 ’22. 3.20 ~ ’22.12.31

세르비아 ’22. 3.10 ~ ’22.12.31

허가제
인도네시아 ’22. 1.31 ~ ’22.12.31

터키 ’22. 3. 4 ~ ’22.12.31

관세 인도네시아 ’22. 3.18 ~ ’22.12.31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대두유 주요 수출제한조치 현황

분류 국가 기한

수출금지

아르헨티나 ’22. 3.13 ~ ’22. 3.20

터키 ’22. 3. 4 ~ ’22.12.31

이집트
’22. 3.10 ~ ’22. 6.10

’22. 3.12 ~ ’22. 6.12

알제리 ’22. 3.13 ~ ’22.12.31

허가제 터키 ’22. 3. 4 ~ ’22.12.31

관세 아르헨티나 ’22. 3.19 ~ ’22.12.31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식용 유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팜유·대두유와 더불어 해바라기씨유의 공급도 수출금지

조치로 제한 중

   해바라기씨유는 식용유지류의 수입 중 0.8%에 불과하나, 수입의 5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수출제한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 2021년 국내 식용유지류 종류별 비중(구매량 기준, %): (팜유) 53.3 (대두유) 38.1 (해바라기유) 0.8

  해바라기씨유 주요 수출제한조치 현황

분류 국가 기한 분류 국가 기한

수출금지

세르비아 ’22. 3.10 ~ ’22.12.31

허가제

우크라이나 ’22. 3. 6 ~ ’22.12.31

터키 ’22. 3. 4 ~ ’22.12.31 러시아 ’22. 4.15 ~ ’22. 8.31

알제리 ’22. 3.13 ~ ’22.12.31 터키 ’22. 3. 4 ~ ’22.12.31

쿠웨이트 ’22. 3.20 ~ ’22.12.31 관세 러시아 ’22. 4.15 ~ ’22.12.31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③ 비료

  (비료) 수출금지 5건, 허가제 2건, 관세 1건 부과 중

   2020년 對세계 비료 수출액 순위 1위인 러시아와 2위인 중국 모두 수출금지·허가제 시행 중

-  다만, 양국이 전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 가량으로 공급국의 다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편



18    

  2
0
2
2
년

 1
2
호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 물량의 43%를 조달하고 있으며, 관세 부과 중인 

베트남으로부터도 비료를 수입하고 있음

   3대 비료인 질소·인산·칼륨에 수출제한조치가 고르게 적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산비료 수입의 33.9%, 질소비료 수입의 17.0%, 칼륨비료 수입의 2.4%가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6

-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비료 자급률이 2020년 기준 184%로 수입의존도가 낮아 

공급제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적은 편7

* 국내 비료 종류별 자급률(2020년, %)8: (질소) 151 (인산) 330 (칼륨) 152

  비료 수출제한조치 현황

분류 국가 품목 기한

수출금지

중국 인산칼슘 ’21. 9.28 ~ ’22.12.31

한국 요소(질소비료) ’21.11.11 ~ ’22. 3.31

키르기즈스탄 비료 전품목 ’22. 2.26 ~ ’22. 8.26

러시아 비료 전품목 ’22. 2. 4 ~ ’22. 8.31

우크라이나 질소·인산·칼륨비료 ’22. 3.12 ~ ’22.12.31

허가제
중국 비료 전품목 ’21. 9. 4 ~ ’22.12.31

러시아 질소·복합비료 ’21.11. 3 ~ ’22. 5.31

관세 베트남 복합비료 ’22. 5. 3 ~ ’22.12.31

   주 : 복합비료(HS4 3105)는 광물성 비료와 질소·인산·칼륨 중 두 가지 이상이 혼합된 비료

자료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6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7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1)

8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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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한국 비료 수출국 순위(2021년)
(단위: %)

순위 국가 비중

1 중국 43.1

2 캐나다 18.8

3 베트남 8.1

4 벨라루스 8.8

5 인도네시아 2.8

상위 3개국 집중도 7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내 비료 수입량 추이(2010~2021년)
(단위: 천톤)

1,291 

1,919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 한국무역협회

  세계 비료 수출국 순위(2020년)
(단위: 십억불)

순위 국가 수출액

1 러시아 7.60

2 중국 6.99

3 캐나다 5.49

4 모로코 3.71

5 미국 3.68

   주 : HS2 코드 31

자료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OEC), Fertilizers (2022)

  세계 비료 수입국 순위(2020년)
(단위: 십억불)

순위 국가 수입액

1 브라질 7.82

2 인도 6.50

3 미국 5.34

4 중국 2.62

5 프랑스 1.83

   주 : HS2 코드 31

자료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OEC), Fertilizers (2022)

참고 비료 수출입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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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따른 
국내 물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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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Ⅳ.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따른 국내 물가 영향

1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 경로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의 영향

수출제한조치

식량가격
상승

비료가격
상승

비료기업
비용증가

사료기업
비용증가

식품업계
비용증가

①무역수지 악화

②기업채산성 악화

③인플레이션 심화

소비자 식품
가격상승

자료: 저자 작성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망 교란은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및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짐

  (가격 상승) 수출금지와 허가제에 따른 공급 감소, 관세 인상으로 수출제한품목의 가격이 상승

-  (무역수지 악화) 국내 생산이 적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식량 공급망 특성 상, 식량 가격 

상승은 수입액 증가와 무역수지 악화로 연결

-  (인플레이션 심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

*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이란,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필품 품목과 수량을 의미

  (채산성 악화) 식량 가격 상승에 따라 가공 산업의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반면, 완제품의 가격은 

기업간 경쟁, 정부통제 등으로 인상이 쉽지 않아 기업의 수익률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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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품목별 무역수지·수입중량 추이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비 %)

소맥 옥수수 대두유 팜유

’21.3-4월 무역수지 -191 -497 -80 -101

’22.3-4월 무역수지 -342 -738 -86 -187

무역수지 악화율 79.1 48.4 7.2 85.3

수입물량 증감률 32.0 11.9 -21.0 23.3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러·우 전쟁 이후 식량 및 비료 가격 동향

① 식량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수출제한조치가 부과되기 시작한 2022년 3월부터 

식량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국제가격 기준, 식료품·곡물·유지 가격은 각각 전월대비 13.2%, 17.1%, 24.8% 상승

  ’22년 4월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초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 ’22년 1월 대비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상승률(%): (식료품) 16.9 (곡물) 20.6 (유지) 27.8

  세계식량가격지수 동향(2017년~2022년 4월) 
(2014년~2016년 평균=100, 전년비% 또는 전월비%)

식료품 곡물 유지

가격지수 증감률 가격지수 증감률 가격지수 증감률

2017년 98.0 6.6 91.0 3.1 101.9 2.5

2018년 95.9 -2.1 100.8 10.8 87.8 -13.8

2019년 95.1 -0.8 96.6 -4.2 83.2 -5.2

2020년 98.1 3.2 103.1 6.7 99.4 19.5

2021년 125.7 28.1 131.2 27.3 164.9 65.9

2022년 1월 135.6 1.4 140.6 0.1 185.9 4.1

2022년 2월 141.1 4.1 145.3 3.3 201.7 8.5

2022년 3월 159.7 13.2 170.1 17.1 251.8 24.8

2022년 4월 158.5 -0.8 169.5 -0.4 237.5 -5.7

   주 : 소맥과 옥수수는 곡물에 포함, 팜유와 대두유는 유지에 포함

자료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FAO), FAO Food Price Index (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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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내 식량 가격은 달러기준보다 원화기준으로 더 크게 상승하여, 관련 업계 및 소비자의 부

담이 가중되고 있음

  2022년 4월 식료품·곡물·유지 수입 원화가격은 달러가격보다 10% 이상 상승(전년동기대비 기준)

  수출제한조치 이외에 원화 가치절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국내 식량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9: (’22.1.1) 1,185.50 (’22.5.13) 1286.40 (’22.5.30) 1,256.90

  수입물가지수 동향(2022년 1~4월) (2015=100, 전년동기비 %)

식료품 맥류 및 잡곡 유지

달러기준 원화기준 달러기준 원화기준 달러기준 원화기준

2022년 1월 128.85 162.73 162.7 172.0 150.2 158.7

2022년 2월 141.40 179.95 180.0 190.9 172.8 183.2

2022년 3월 141.16 184.92 184.9 199.8 179.2 193.6

2022년 4월 141.55 183.50 183.5 200.1 175.4 191.3

증감률(’22.4월 기준) 19.8 31.9 32.3 45.7 19.1 31.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식료품 전반 가격 대비 곡물류와 유지류의 가격이 특히 가파르게 상승

  국제가격과 국내 수입물가 변동 추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식품 가공기업의 원가 상승률 대비 매출액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기업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

  식량 품목별 가격 상승률(2022년 4월) (단위: 전년동기대비 %)

식량 원자재 가공 식품

곡물 유지 식료품 빵 및 곡물 과자·당류 음식서비스

가격 상승률 45.7 31.1 4.3 3.8 7.7 6.6

주: 식량 원자재는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가공 식품은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요 식량 가격은 2022년중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이후 일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

  2022년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의 가격은 2020년 대비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

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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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품목별 가격 전망 (단위: $/mt, in nominal US dollars)

2020 2021 2022f 2023f

소맥 232 315 450 380

옥수수 165 260 310 280

팜유 752 1,131 1,650 1,400

대두유 838 1,385 1,800 1,400

자료 : World Bank, ’22.4.26 발표치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 중 직접적으로 수출제한조치 영향을 받는 물량은 크지 않으나, 수출

제한조치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는 광범위함

  수출제한조치 부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분의 11.6%(칼로리 기준)에 

불과함10

  그러나 수출제한조치에 의한 국제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 수입 물량 대부분에 영향을 미침

  소맥·옥수수·팜유·대두유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전월비 수입증감을 단가·물량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모든 품목에 대해 ’22.4월부터 단가요인이 물량요인보다 더 컸음

  수입증감의 단가·물량요인 분해 (단위: 전월비%)

년월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단가요인 

비중

물량요인 

비중

단가요인 

비중

물량요인 

비중

단가요인 

비중

물량요인 

비중

단가요인 

비중

물량요인 

비중

2021년 4월 -24.2 124.2 12.7 87.3 0.6 99.4 -27.6 127.6

 5월 -1.3 101.3 16.0 84.0 -24.3 124.3 17.2 82.8

 6월 -34.1 134.1 18.1 81.9 43.7 56.3 -19.8 119.8

 7월 5.7 94.3 -151.5 251.5 -2228.5 2328.5 29.8 70.2

 8월 0.6 99.4 -69.0 169.0 10.5 89.5 8.1 91.9

9월 19.1 80.9 17.4 82.6 -4.8 104.8 -0.6 100.6

10월 4.1 95.9 5.0 95.0 -1.1 101.1 34.3 65.7

11월 -28.2 128.2 -15.4 115.4 -416.6 516.6 -15.5 115.5

12월 -3.6 103.6 16.3 83.7 13.5 86.5 -12.8 112.8

2022년 1월 65.2 34.8 -62.6 162.6 1.9 98.1 -1.8 101.8

 2월 -60.0 160.0 -7.3 107.3 -4.2 104.2 -4.3 104.3

3월 16.6 83.4 -2.7 102.7 46.0 54.0 -0.3 100.3

 4월 375.7 -275.7 305.9 -205.9 230.1 -130.1 68.0 3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10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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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료

  주요 비료 가격은 중국이 비료 수출제한조치를 부과하기 직전인 2021년 8월 대비 

41%~155% 상승

* ’21.8월 대비 ’22.5월 비료 가격 상승률(%)11: (인산이암모늄) 41.0 (요소) 49.4 (염화칼륨) 154.5 (암모니아) 131.7

  2021년 9월 중국의 비료 수출금지조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비료 수급이 

어려워지며 국제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고 비료 가격이 상승

  비료 가격 동향12 (요소 US$/st, 그 외 US$/mt)

1425

635

562.5

860

0

300

600

900

1200

1500

인산이암모늄(DAP) 요소 염화칼륨(MOP) 암모니아

   주 : 1 st(short ton) = 0.907185 mt(metric ton)

자료 : Bloomberg

  비료 수출제한조치 부과 시, 비료 수입 가격이 오르고 공급량이 줄면서 농업 부문에 직접적 

영향 발생

  우리나라 비료 총 수입 중 인산비료의 34.0%, 질소비료의 17.0%, 칼륨비료의 2.4%가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13

11  Bloomberg

12   가격 기준으로 사용된 지표는 (인산이암모늄) US Gulf NOLA DAP Export Spot, (요소) US Gulf NOLA Urea Granular Spot, (염화칼륨) 
FOB Vancouver Spot, (암모니아) US Tampa Ammonia CFR Spot

13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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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량 및 비료 가격 상승의 국내 물가 파급효과 측정

① 식량 가격 상승

  수출제한조치 이후 상승한 식량 원자재 수입가격은 사료와 축산, 가공식품 등 연관 품목의 

가격 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

  산업연관분석 중 생산요소 가격파급효과 계산 결과, 곡물 가격이 45% 상승할 경우 사료, 축산, 

가공 식료품 가격이 각각 9.6%, 3.7~5.6%, 4.1%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세부 품목별로는 제분이 18.0%, 전분 및 당류가 10.1%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곡물은 제분을 통해 가공식품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료 제조에도 활용되어 축산과 육류 및 

낙농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유지 가격 30% 상승 시 사료(3.7%), 축산(1.4~2.2%), 면류(1.7%)에 가장 큰 영향

- 유지류는 사료와 가공식품 제조과정에서 사용

  곡물과 유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시, 사료(13.3%), 축산(5.1~7.8%), 육류 및 낙농품(5.1%)과 가공 

식료품(4.9%)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곡물·유지 가격 상승 시나리오 설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각 품목의 가격 상승률에 따름

  식량 원자재 가격 상승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곡물 가격 45% 상승 유지 가격 30% 상승 곡물 가격 45% + 유지 가격 3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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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수입 가격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물가 변동률14 (단위: %)

대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 3

농림수산품 축산

양돈 5.638 2.206 7.843

가금 5.539 2.170 7.710

축우 5.478 2.127 7.606

낙농 3.667 1.432 5.099

음식료품

사료 9.575 3.690 13.265

육류 및 

낙농품

도축육

3.675

5.449

1.470

2.150

5.145

7.599

가금육 3.347 1.339 4.686

육가공품 1.488 0.634 2.121

낙농품 2.255 0.939 3.194

기타축산품 2.324 0.903 3.227

가공 식료품

제분

4.104

18.060

0.755

0.251

4.859

18.311

전분 및 당류 10.137 0.344 10.480

면류 3.333 1.674 5.008

떡, 빵 및 과자류 2.252 0.794 3.046

조미료 및 첨가

용식품
1.611 0.691 2.302

기타 식료품 2.135 0.712 2.847

음료품 관련 주정 2.732 0.442 3.174

음식점
일반음식점

1.400
1.305

0.580
0.559

1.980
1.864

기타음식점 1.774 0.664 2.438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② 비료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상승도 식량 공급망을 통해 농림수산품 등의 물가 상승을 견인

  산업연관분석 결과, 비료 가격 80% 상승* 시 식량 가격은 곡물 및 식량작물 2.8%, 채소 및 과실 

2.4%, 유지 0.3%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 농림수산품과 채소를 가공하여 만드는 식품류도 0.7% 내외로 가격 상승

  비료 가격 70% 상승* 시 곡물 및 식량작물 2.5%, 채소 및 과실 2.1%, 유지 0.3% 상승 전망

*  비료 가격 상승 시나리오는 수출제한조치 부과 이후 비료 가격 상승률과 ’21년 대비 ’22년 비료 가격 전망을 

기준으로 설정

  비료 가격 상승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비료 가격 80% 상승 비료 가격 70% 상승

14   소분류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저자가 재분류하였으며, 소분류에 대한 파급효과 계산 시, 부문별 가중치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물가통
계(2019) 생산자물가지수 가중치 사용(축산에 대한 가중치는 제공되지 않아 소분류별 파급효과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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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 수입 가격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물가 변동률15 (단위: %)

대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시나리오1 시나리오2

농림수산품

곡물 및 식량작물

맥류 및 잡곡

2.830

3.086

2.476

2.700

벼 2.532 2.215

콩류 1.118 0.978

감자류 2.130 1.864

채소 및 과실
채소

2.422
2.607

2.119
2.281

과실 1.889 1.653

기타작물

화훼작물

1.390

2.433

1.216

2.128

약용작물 1.216 1.064

기타식용작물 0.696 0.609

축산

양돈 0.662 0.579

가금 0.603 0.528

축우 0.598 0.523

임산물
영림 0.964 0.843

기타 임산물 2.585 2.262

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

도축육

0.726

0.880

0.635

0.770

가금육 0.676 0.591

낙농품 0.602 0.527

정곡 2.389 2.091

가공 식료품

제분

0.690

0.597

0.604

0.523

떡, 빵 및 과자류 0.637 0.557

면류 0.610 0.534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0.701 0.613

유지 0.339 0.297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053 0.921

인삼 및 건강보조 식품 0.644 0.564

기타 식료품 0.755 0.661

음식점
일반음식점

0.599
0.596

0.524
0.521

기타음식점 0.610 0.534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③ 식량·비료 가격 동시 상승

  식량과 비료 가격이 동시에 상승할 시, 농림수산품과 음식료품 대부분 품목의 물가가 크게 상승

  곡물, 유지, 비료 가격이 각각 45%, 30%, 80% 상승*할 경우 사료(13.6%), 축산(8.2~8.4%), 

육류 및 낙농품(6.0%)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식량·비료 가격 동시 상승 시나리오는 수출제한조치 부과 이후 각 품목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설정

15   소분류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저자가 재분류하였으며, 소분류에 대한 파급효과 계산 시, 부문별 가중치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2019) 생산자물가지수 가중치 사용 (축산·임산물에 대한 가중치는 제공되지 않아 소분류별 파급효과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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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식료품(6.1%) 제조에 사용되는 제분과 전분·당류는 각각 18.9%, 10.9% 상승

  곡물·식량작물과 채소·과실 가격도 각각 3.9%, 3.2% 올라 농산품 가격에도 영향

| 식량·비료 가격 동시 상승 시나리오

시나리오 곡물 가격 45% + 유지 가격 30% + 비료 가격 80% 상승

  식량·비료 수입 가격 동시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품목별 물가 변동률16 (단위: %)

대분류 소분류 기본부문 물가 변동률

농림수산품

곡물 및 식량작물

맥류 및 잡곡

3.878

4.220

벼 3.011

콩류 1.653

감자류 2.966

채소 및 과실
채소

3.167
3.414

과실 2.455

기타작물

화훼작물

2.115

3.082

약용작물 1.888

기타식용작물 1.735

축산

양돈 8.447

가금 8.372

축우 8.203

낙농 5.533

음식료품

육류 및 낙농품

도축육

6.006

8.479

가금육 5.362

낙농품 3.797

육가공품 2.617

가공 식료품

제분

6.105

18.908

전분 및 당류 10.940

유지 9.620

면류 5.618

떡, 빵 및 과자류 3.683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3.003

기타 식료품 3.603

음료품 관련 주정 4.316

정곡 4.031

사료 13.623

음식점
일반음식점

2.578
2.460

기타음식점 3.048

비료 및 질소화합물 15.876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저자 추정

16   소분류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저자가 재분류하였으며, 소분류에 대한 파급효과 계산 시, 부문별 가중치는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물가통계
(2019) 생산자물가지수 가중치 사용 (축산에 대한 가중치는 제공되지 않아 소분류별 파급효과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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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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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상품 중 (1-1) 곡물, (1-2) 유지, (1-3) 곡물과 유지, (2) 비료의 가격이 변화했을 때, 다른 품목에의 

가격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가격 변동률은 0으로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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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설정하였음

 식량 가격 시나리오

-  2022년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수출제한조치 부과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동향을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로 설정하였음

    * (기본분류 > 맥류 및 잡곡, 원화기준)

(’22.1월) 172.0 (’22.4월) 200.1

증감률 45.7% → 시나리오 1: 곡물 가격 45% 상승

   * (기본분류 > 유지, 원화기준)

(’22.1월) 158.7 (’22.4월) 191.3

증감률 31.1% → 시나리오 2: 유지 가격 30% 상승

시나리오 3: 곡물 가격 45% 상승 + 유지 가격 30% 상승

 비료 가격 시나리오

-  2021년 9월 중국의 비료 수출제한조치 부과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동향을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시나리오1로 설정하였음

    * (기본분류 > 비료 및 농약, 원화기준)

(’21.8월) 146.61 (’22.4월) 260.21

증감률 77.5% → 시나리오 1: 비료 가격 80% 상승

-  앞으로의 비료 가격 전망을 World Bank Commodities Price Forecast의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시나리오2로 설정하였음

(’21년) 132.2 (’22년 전망) 223.7

전년대비증감률 69.2% → 시나리오 2: 비료 가격 70% 상승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참고   식량·비료 수입가격 상승의 물가 파급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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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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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국제 식량 공급망은 우리나라가 사전 대응하기 어려운 지정학적·국제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

  코로나19, 러-우 사태 등 국제이슈가 식량보호주의 강화를 유발하여 다수 국가의 수출제한조치 

부과로 이어짐

  우리나라는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식량 자급률이 낮아 해외 수입에 의존도가 높음

  산업별 식량 재고량도 많지 않아 국제 가격 상승 지속 시 수급난 및 비용 상승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아 일부 국가의 수출제한조치 부과 시 수입선 대체가 어려울 수 있음

  식량 공급망 통계가 상세하게 구축·공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품목별로 

업계의 대응에도 애로가 적지 않음

  현재 전세계적으로 57건의 식품·비료 수출제한조치가 부과되면서 공급량이 제한되고 국내외 

가격이 급등

  현재 부과된 수출제한조치의 과반수가 ’22년말까지 유지될 예정으로, 식량 가격도 당분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전망

  국제 식량 공급망 교란에 의해 국내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과 인플레이션이 연쇄적으로 악화

-  소맥·옥수수·대두유·팜유 등 주요 식량과 농업용 화학비료의 가격 상승이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 유발

  최근 수입액 급증의 대부분이 물량 증가보다는 단가 상승에 기인하고 있어 수입 가격 상승에 의한 

영향이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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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식량 안보·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하여, 자급률이 낮고 특정 

국가에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위험 품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곡물 및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일본과 같이 식량 품목별 통계 및 공급선 관련 

통계를 구축할 필요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제한조치 등 식량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체 공급선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 필요

-  아직 수출제한조치가 활발히 시행되지 않는 수산물 등 품목에 대해서도 제재가 확장될 가능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식량 자급률 제고 및 해외 농업개발을 통한 안정적 식량 공급망 구축이 필요

  쌀을 제외한 식량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촉진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야 함

  기후 등 요인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경우, 해외에 재배지를 마련하여 생산 후 국내로 

유통하는 해외 농업개발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식량 원자재 생산 가능

-  해외 식량 수출 터미널 지분 확보·인수를 통해 우리나라로의 식량 유통망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음

-  해외 메이저(주요 생산·유통기업)에 대한 의존을 축소시켜, 단가 급등 시에도 안정적으로 물량 

국내 조달 가능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식량 생산 및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요

  이윤율이 낮고,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여 진입이 어려운 식량 생산에 우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정보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도와야 함

  해외 정착 국내 기업의 생산 물량을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기업도 유통 터미널 지분을 매입하고 

해외 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해 지속가능한 유통망을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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