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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 t

Th is p ap er an alyses th e in terre latio n sh ip  am o n g  w h o lesale  p rice , trad in g  vo lu m es, im p ort vo lu m e s an d  d em an d  fo r

th ree ag ricultu ra l p rod ucts (cab b ag e, o n ion s, an d  g arlic) b y u sin g  th e co n su m er p an el an d th e d ata fro m  th e Ko rea

R u ral Eco n o m ic In stitu te  an d  th e K o rea C u sto m s Service  w ith  a  V A R  m o d e l. Th e re su lts are  su m m arized  as b elo w .

(1) Th e p rices o f th ree  ag ricu ltu ral p ro d u cts d ecre ase  w h en  trad in g  vo lu m es in crease  w h ile  th e  p rice  o f cab b ag e

an d on ion s decreases w h en  im p ort volum es in crease . But th e p rices of th ree agricultural p ro ducts h ave little  effects

o n  trad in g  vo lu m e s. (2) Th e  d e m an d  o f th ree ag ricu ltu ral p ro d u cts in creases w h e n  trad in g  vo lu m e s in crease  w h ile  

th e d e m an d  o f cab b ag e an d  o n io n s in creases w h en  im p o rt vo lu m es in crease . (3) w h e n  d e m an d  o f g arlic  an d  cab -

b ag e in creases b y 10% , th eir p rice  in creases b y 2 .5%  an d  1.3%  resp ectively . A n d  th e d em an d  o f g arlic h as p o sitive

effects o n  im p o rt vo lu m es o f g arlic.

Ke y w o rd s: w holesale price, trading volum e, im port volum e, dem and, VAR

1. 서 론

농산물 중 가격변동이 가장 큰 품목은 채소류인데, 특히 배추, 

양파, 마늘은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기상변화에 따라 생산량

의 변화가 심하고, 또한 생산량의 변화는 도매시장 반입량의 변

동으로 이어져 가격에 영향을 준다. 도매시장 반입량 뿐만아니라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중국에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불안정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변동의 원인은 주

로 기상변화로 인한 공급측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산지의 생산

량 관측에 치중되어 있으나, 수요측 요인도 가격변동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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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은 

도매가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매가격이 세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은 시차

를 두고 서로 상호 의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도매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을 나타내는 반입량은 도매가격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생산자의 출하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반입

량은 최근 도매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도매가격과 반

입량은 서로를 결정하는 상호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도매가격과 반입량의 역학관

계에 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도매시장에서는 수요의 변

화로 인한 가격변동이 자주 발생하여 가격예측에 어려움을 주기

도 한다. 수요량도 반입량과 마찬가지로 도매가격이 수요량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요량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가격변화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하여,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생산량 변동으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로 채소 수입량의 조절로 대처하고 있는데, 

수입량과 도매가격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상호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반입량과 수요량, 수입량과 

수요량, 그리고 수입량과 반입량도 서로 역학관계를 가지고 영향

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농산물 가격변동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가격변동 자체만을 

분석하거나 생산량과 수입량 변수를 활용한 가격함수 추정이 이

루어졌으나, 최근에 와서는 도매가격과 반입량 변수를 활용한 상

호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농산물 

가격변동의 원인이 되는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을 종합적으로 고

려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

한 상호관계를 이루고 있는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

량 변수에 대해 가격변동이 큰 배추, 양파, 마늘을 중심으로 그들

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제3장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모형에 대해 논의하고, 제4장은 추정

결과를 해석하며, 제5장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

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 농산물의 가격변동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안병일 

외(2002)는 양념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의 변화추세와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농산물 시장개방이후 양념채소 가격

의 변동 원인은 수입에 의한 영향보다는 국내생산량의 변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삼 외(2004)는 고추, 마늘, 양파의 

세 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요일효과, 월별효과 및 월중효과와 같

은 계절효과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정하였다. 김배성(2005)은 

배추와 무, 마늘, 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계열 모형과 인공신경

망 모형으로 도매가격을 예측하고,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국승용 

외(2007)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품목에 대하여 

경매 및 시장 도매거래의 가격효율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감

자, 상추, 양파, 수박, 사과 등 5개 품목은 도매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가격효율성이 낮은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강태훈(2007)은 

배추, 감자, 양파에 대하여 일일 도매시장 가격과 도매시장 일일 

반입량 간의 관계를 VAR 모형으로 추정하였고, 분석결과 배추의 

경우 도매시장 가격이 도매시장 반입량을 주도하지만, 감자나 양

파에 대해서는 반입량이 가격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성 외(2009)는 POS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할인점 소매가

격과 산지가격의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쌀 산지가격이 대형할인

점 소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두한(2011)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사과와 일반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출하하는 

출하주체들의 판매가격 간에 동태적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최

병옥(2011)은 배추를 대상으로 5개 지역 도매시장 가격과 소매가

격 간에 가격 효율성을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검정하였다. 김

효미 외(2014)는 채소 및 과일의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상위 5개 

품목을 선정하여 농산물 가격의 상호관련성을 도출하였다. 하두

종 외(2014)는 도시소비자의 배추 가격민감도를 조사분석하여 소

비자가 수용가능한 가격기준과 구입하고자 하는 배추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박기환 외(2007)는 고추, 마늘, 양파, 당근을 대상으로 월별 수

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이용선 외(2012)는 배추, 양파, 대파, 

풋고추 등 4개 품목의 월별 도매가격 패턴과 변동요인을 규명하

였고, 박지연(2013)은 배추와 무의 수급예측모형을 추정한 바가 

있다. 남국현 외(2016)는 쇠고기와 돼지고의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김미옥 외(2016)는 석류소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

해 석류 구매의식을 조사하였다.

Wang 외(2010)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중국 과일 시자에서 

과일 종류별로 가격 위험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딸기와 수박은 

고위험 과일로, 사과와 바나나, 배는 저위험 과일로, 포도와 오렌

지는 중위험 과일로 각각 분류하였다. Owen 외(1997)는 VAR 모

형으로 야채와 열대성 기름 가격과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Campiche 외(2007)는 재생 에너지 수요량과 원류가격과의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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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의 원유 가격과 

옥수수, 사탕수수, 콩, 야자류 기름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바가 있다.

Shkla 외(2011)는 ARIMA 모형을 이용하여 인도 도매시장에

서의 신선 양파와 감자의 수요량을 예측하였고, Karpoff(1987)는 

금융시장에서 가격변동과 총거래량과의 관계를 추정한 바가 있

고, Rezitis(2015)는 원유가격과 환율, 국제 농산물가격, 5종류의 

비료가격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Sarmiento 외(2000)는 오차 

수정 모형으로 쇠고기 공급량을 예측하였고, Cesar 외(2012)는 영

국의 대형마트에서 신선 과일과 야채 가격 사이의 동학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Runkle(1987), Fisher(1970) Box(1976) 등 

VAR 추정방법과 시계열 분석에 관해 기술한 다수의 논문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세 품목의 채소를 대상

으로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3. 자료 및 분석방법

3.1. 자료

본 연구에서는 배추, 양파, 마늘의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의 가

락시장 도매가격과 반입량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량 자료,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소비자 패널의 수요량 자료를 이용하였

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통계시스템에서는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채소의 단위무게(kg)당 가격과 반입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세청에서는 품목별 수입량을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자료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732가

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지출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

한 자료로 소비자가 매일 구매하는 채소의 종류와 구매금액이 

조사되어 있어, 소비자 패널 732가구가 소비한 매월 채소 구매금

액의 합계액을 월평균 채소 소매가격4)으로 나누어 수요량 변수

로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를 취합하면 본 연구의 주제인 세 채소 

품목의 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네 변수간의 상호관계 분석을 위하여 2009년 

12월에서 2014년 11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것은 농

촌진흥청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소비자 패널 자료가 이 기간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 수입량 자료도 월별로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

의 자료가 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1>에 정리

하였다.

<표 1>를 보면, 배추의 월평균 도매가격5)은 665원 정도로 나

타났고, 수입량은 김치 수입량을 나타내며, 월평균 17,789톤 정도

로 조사되었고, 732가구의 월평균 배추 수요량은 951kg 정도로 

나타났다. 가격의 변이계수는 마늘이 0.509 정도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배추, 양파 순으로 나타났다. 반입량의 변위계수는 가격

의 경우와 같이 마늘, 배추, 양파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가격과 반

입량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수입량의 변

이계수는 양파와 마늘은 높게 나타났고, 김치는 낮게 나타나 일

년에 한번 수확하는 마늘과 양파는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수입량

의 변동폭이 큰 반면, 김치 수입량은 수입 김치에 대한 국내 수요

에 맞춰 수입하므로 변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수요량의 변이

계수는 배추, 마늘, 양파 순으로 높게 나타나 가을철 김장의 영향

으로 배추와 마늘의 수요량 변동폭이 크고, 상대적으로 양파 수

요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배추, 양파, 마늘의 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별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자 한다.

변수명 단위 평균값6)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변이
계수

배
추

가격 원/kg 665 321 209 1,651 0.483

반입량 톤 17,552 6,892 4,721 38,498 0.393

수입량 톤 17,789 2,775 10,850 24,356 0.156

수요량 kg 951 1,561 179 7,312 1.641

양
파

가격 원/kg 903 309 412 2,342 0.432

반입량 톤 16,507 3,222 10,894 28,437 0.195

수입량 톤 2,235 3,630 0 15,178 1.624

수요량 kg 1,097 306 720 2,039 0.279

마
늘

가격 원/kg 5,479 2,789 2,100 14,528 0.509

반입량 톤 2,904 1,519 354 8,313 0.523

수입량 톤 105 134 0 690 1,276

수요량 kg 320 281 100 1,568 0.878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관세청, 농촌진흥청7)

<표 1> 배추, 양파, 마늘의 기초통계량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http://www.kamis.c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5) 배추, 양파, 마늘 모두 상품기준 1kg당 도매가격을 사용하였다.

6) 2009년 12월에서 2014년 11월까지의 월 평균값을 의미함.



12 남국현⋅최영찬

ⓒ 2017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그림 1> 월별 배추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추이

<그림 2> 월별 양파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추이

<그림 3> 월별 마늘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추이

<그림 1>은 배추의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추이를 나타낸다. 배추 도매가격과 반입량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반입량이 오르면 1기간 후에 도매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고, 일부 도매가격이 오르면 반입량이 증가하는 구간도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양파와 마늘에서도 관찰되고, 어느 방향이 더 설

명력이 높은가는 3장의 VAR 모형의 결과에서 판별이 가능할 것

이다. 가격과 수입량의 관계는 가격이 오르면 수입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수입량은 다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다. 그래프에서 배추와 양파는 대체로 이러한 동태적 관계가 잘 

관찰되고 있고, 그것의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수요량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 패널 

가구의 채소 구입량을 나타내고, 그래프를 보면 배추는 11월에 

수요량이 급등하여 김장철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양파

와 마늘의 수요량은 6월경에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는 

양파와 마늘의 수확기로써 햇양파와 햇마늘의 수요량이 다른 시

기에 비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을 보면, 마늘 수요량이 증가하고, 1기간 후에 가격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가격이 감소하고, 다음기에 수요량이 

증가하는 구간도 관찰된다. 수요량의 증가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강한지, 아니면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강한지는 향후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또한 마

늘 수요량이 증가한 후 수입량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 마늘

은 다른 채소에 비해 수요량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배추, 마늘, 양파 모두 반입량의 증가 후에 수요량이 상승하

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채소는 공산품과 달리 생

산시기가 한정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수요가 생산

량을 결정할 수 없고, 생산량이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채소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배추 양파 마늘

검정
통계량

p-value
검정
통계량

p-value
검정
통계량

p-value

가격 -4.061 0.001 -3.128 0.024 -4.6488) 0.000

반입량 -3.569 0.006 -4.142 0.001 -4.535 0.000

수입량 -4.061 0.001 -3.111 0.025 -4.612 0.000

수요량 -5.114 0.000 -4.539 0.000 -4.966 0.000

㈜ 1. 기각역은 1%, 5%, 10% 유의수준에서 각기 –3.569, -2.924, -2.597임.
2. 귀무가설은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진다는 것이며, p-value는 이 귀무가

설을 기각하는 것이 오류일 확률을 의미한다.

<표 2> Augmented Dikey-Fuller 단위근 검정결과

7)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통계시스템, 관세청의 무역통계, 농촌진흥청의 소비자패널 자료를 사용함.

8) 가격차분 검정통계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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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수들의 시계열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 시계열인지를 

Dikey-Fuller 단위근 검정으로 판정하였다. 배추와 양파는 네 변

수 모두 1% 내지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시계열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늘의 가격은 단위근 검정

에서 비정상적 시계열로 나타나, 차분한 후 다시 단위근 검정을 

하였고, 그 결과 정상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추와 양

파는 차분없이 원 시계열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마늘은 네 변수 

모두 차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배추, 양파, 마늘의 도매

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은 2개 이상 내생변수의 

동적변화를 내생변수들의 과거값을 이용하여 모형화하는 접근방

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하는 변수들의 관계를 VAR 모형

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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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P는 도매가격, Q는 반입량, I는 수입량, D는 수요량

을 나타내고, 각 방정식을 OLS 로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한

다. 시차는 AIC 또는 BIC 통계량을 이용하여 차수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이변량 VAR 모형에서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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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5)와 식(6)을 이용하여 충격반응함수 도출을 단순화하기 위

해 와 가 서로 독립이고, 오차항 와  분포를 각각 

 
와  

라고 가정하자. t=1 시점에서 충격이 

  (1 표준편차)만큼 발생하였다면,   이 되고, 동시

적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된다. t 기간을 확장하면, 

아래의 식(7)과 식(8)과 같이 의 충격에 대한 와 의 반응

경로를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 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쳐 충격반응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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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충격반응함수가 한 내생변수의 충격이 다른 내생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라면, 예측오차 분산분해(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FEVD)는 어느 한 내생변수의 변

동성을 다른 내생변수들의 충격으로 분해하여 예측 오차 변동성

이 어느 요인에 의한 것인지 판별한다. 앞의 식(5)와 식(6)을 이용

하여 FEVD를 도출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t+1 시점

의 예측값은 다음과 같다. 

(9) 
    

    


    

    

위 식의 결과를 이용하여 t+1 시점의 예측오차와 예측오차 분

산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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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반복과정을 거쳐 t+2 시점의 예측오차의 분산을 계산

하면 식(11)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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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D는 다음과 같이 t+2 시점에서 예측오차 분산 중 자기 오

차항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충격반응함수가 각 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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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추 양파 마늘

가격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 가격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 가격 반입량 수입량 수요량

가격
(t-1)

0.76*** 0.05 0.09*** -0.22 0.91*** -0.05 3.92*** -0.08 0.57*** 0.21 0.15*** 0.06

(0.09) (0.08) (0.03) (0.19) (0.10) (0.07) (0.67) (0.09) (0.11) (0.60) (0.04) (0.11)

반입량
(t-1)

-0.26* 0.77*** 0.02 0.95*** -0.51*** 0.77*** -2.28** 0.85*** -0.04* -0.11 -0.02** 0.07***

(0.14) (0.14) (0.05) (0.31) (0.17) (0.12) (1.12) (0.15) (0.02) (0.13) (0.01) (0.02)

수입량
(t-1)

-0.84*** 0.19 0.51*** 1.31** -0.03* 0.01 -0.01 0.03* -0.39 -0.89 -0.06 -0.40

(0.28) (0.27) (0.10) (0.60) (0.02) (0.01) (0.12) (0.02) (0.26) (1.42) (0.11) (0.27)

수요량
(t-1)

0.13* -0.26*** 0.00 -0.03 0.15 -0.30*** -0.69 0.29** 0.25** -1.34* 0.24*** -0.26**

(0.07) (0.06) (0.02) (0.15) (0.13) (0.09) (0.88) (0.11) (0.13) (0.69) (0.05) (0.13)

상수항
11.45*** 1.75 4.02*** -14.08**  4.66*** 4.66*** 6.74 -2.86* 4.13 47.00 1.52 0.11

(2.60) (2.45) (0.94) (5.55) (1.76) (1.29) (11.9) (1.56) (35.33) (192) (15.2) (36.6)

관측수 59 59 59 59 59 59 59 59 58 58 58 58

  0.59 0.40 0.43 0.32 0.77 0.47 0.68 0.58 0.36 0.10 0.30 0.18

*** p<0.01, ** p<0.05, * p<0.1

<표 4> 배추, 마늘, 양파의 VAR 추정결과

구분 lag LL LR p AIC HQIC SBIC

배추

0 -84.9 　 　 3.17 3.23 3.32

1 -28.6 112.7 0 1.73* 2.01* 2.46* 

2 -14.8 27.6 0.03 1.81 2.32 3.11

3 -2.7 24.1 0.09 1.95 2.68 3.83

4 11.9 29.1* 0.02 2.01 2.96 4.46

양파

0 -87.2 　 　 3.26 3.31 3.41

1 -1.0 172.4 0.000 0.75 1.03* 1.47* 

2 16.1 34.2* 0.01 .71* 1.22 2.01

3 26.0 19.7 0.23 0.93 1.66 2.81

4 38.0 24.2 0.09 1.07 2.02 3.53

마늘

0 -1631.0 59.45 59.51 59.60

1 -1597.0 67.8 0 58.80* 59.08* 59.53* 

2 -1588.4 17.2 0.37 59.07 59.58 60.38

3 -1570.4 36.1 0.00 58.99 59.73 60.89

4 -1556.2 28.3* 0.03 59.06 60.02 61.54

㈜ AIC와 SBIC 통계량이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않는 경우, Lutkepohl(2005)
에 따르면, SBIC와 HQIC에 근거해 차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표 3> 배추, 양파, 마늘의 AIC, HQIC, SBIC 통계량

변수의 충격이 다른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동적인 경로로 

추적할 수 있다면, 예측오차 분산분해는 예측오차의 변동성을 다

른 내생변수들로 분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분석결과

<표 3>은 배추, 양파, 마늘의 VAR 모형 추정에서 시차를 결정

하기 위하여 AIC, HQIC, SBIC 통계량을 나타내었다. 배추, 양파, 

마늘 모두 1차에서 HQIC, SBIC 값이 최소화가 되고, 따라서 

VAR 모형에서 1기간 시차 모형이 선택된다.

배추, 양파, 마늘의 VAR 추정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전기

의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반응을 보면, 배추, 마늘, 양파 모두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채소가격의 상승

세가 지속되는 채소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며, 특히 양파의 

가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일년에 한번 수확되는 양파

는 출하시기 가격이 상승하면, 다음 수확기까지 상승세가 지속되

는 특성이 잘 설명된다. 그러나 마늘도 일년에 한번 수확되지만, 

수요의 효과가 작용해 가격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배추는 

일년에 네 번 수확하여 가격의 상승세가 양파보다 약하고, 또한 

수요의 효과가 영향을 주고 있어, 양파보다 가격효과가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격의 상승에 대한 수입량의 반응을 

보면, 세 품목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특히 양파의 반응

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양파는 배추와 마늘에 비

해 수입의존도가 낮아 평소 수입량이 작지만,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양파가격 폭등으로 수입량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

다. 가격의 상승은 다음기의 반입량과 수요량에 영향을 주지 않

았다.

과거의 반입량에 대한 가격의 반응을 보면, 양파 반입량이 

10% 증가할 때 양파 도매가격은 5.1% 정도 감소하고, 배추와 마

늘은 각각 2.6%, 0.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세 품목은 가격이 반입량을 결정한다기보

다는 반입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생산 

자급율이 높은 양파가 반입량에 대한 가격 반응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저장성이 약한 배추는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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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추의 충격반응함수변화에 따라 반입량을 민감하게 조절할 수 없고, 출하자들이 가

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반입량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입량의 증가에 다

음기의 반입량은 배추와 양파는 양(+)의 반응을 나타내었고, 마

늘은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양파와 마늘의 경

우 반입량의 증가는 다음기의 수입량을 감소 시키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반입량의 10% 증가에 배추, 양파, 마늘 수요량은 각각 

9.5%, 8.5%,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채소

시장에서 생산량이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잘 뒷받침해 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의 수입량이 10% 증가하면, 배추와 양파의 가격은 각각 

8.4%, 0.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가격의 

변화에 양파, 배추, 마늘 순으로 수입량의 반응이 컸었지만, 수입

량의 변화에는 배추, 양파 순으로 가격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배추가 가격 안정화에 수입량 조절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

된다. 마늘의 가격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

았다. 수입량의 증가는 배추 만이 다음기의 수입량에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것은 앞서 <표 1>에서 김치 

수입량의 변동이 적었던 결과에 알 수 있듯이 한번 수입량의 변

화가 여러 기간에 영향을 주는 김치 수입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수입량의 10% 증가에 배추 수요량은 13.1%, 양파는 

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치 수입량의 영향이 수요

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의 수요량과 가

격의 관계에서 마늘과 배추 수요량이 10% 증가하면, 가격은 각각 

2.5%,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늘가격이 가장 수요

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추, 양파, 마늘 

수요량의 증가와 반입량이 음(-)의 관계를 보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채소가격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량의 증가는 마늘의 수입량에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추와 양파의 수요량은 

수입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다. 양파는 

전기의 수요량의 증가가 다음기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마늘

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배추의 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 간의 충

격반응함수이며, 충격반응함수는 VAR 모형에서 오차항의 1표준

편차만큼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각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를 보면, 가격의 충격은 향후 가격에 대해 5개

월 가까운 기간에 걸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량에 대한 가격의 충격은 3개월간 양(+)의 영향을 미치고, 

그 후 점차 소멸되었고, 수입량은 가격의 충격에 2개월 가량 급격

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4개월에 걸쳐 서서히 소멸되었다. 가격의 

충격은 1개월 가량 수요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 이후 수요량은 

3개월간 증가하다가 원상태로 회복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가격상

승의 충격으로 다음기에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

격이 하락하여 다시 수요가 상승한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과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반입량 충격에 대해 가격은 음(-)의 반응을 보인 후, 점차 원상

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입량에 대한 

충격은 반입량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것은 배추의 생육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생산

의 충격이 반입량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반입량의 충

격은 다음기에 수요량의 상승을 가져오고, 점차 소멸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급 주도로 수요량을 결정하는 채소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수입량의 충격에 대한 가격의 

반응을 보면, 2개월 간 가격이 감소한 후 점차 원상태로 회복되는 

경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수입량의 충격은 향후 수입량에 대해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요

량에도 3개월 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

량의 충격에 대해 가격은 2개월에 걸쳐 상승하다가 점차 소멸해 

감을 알 수 있다. 수요량의 충격은 반입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이처럼 수요량의 상승에도 반입량이 감소하는 

반응은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수요량의 충격은 다음기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 

후 점차 소멸된다.

<그림 5>는 양파의 충격반음함수를 나타낸다. <그림 5>를 보

면, 가격에 대한 충격이 향후 가격에 대한 영향은 10개월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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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파의 충격반응함수 <그림 6> 마늘의 충격반응함수

지속적으로 양(+)의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생산되는 양파의 출하시기와 관계가 깊고, 출하시기 

가격상승은 다음 출하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가격의 충격은 반입량과 수요량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못하고, 수입량에는 5개월 이상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격에 대한 가격의 충격효과가 장기간 나

타나므로 수입량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의 효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입량의 충격에 대한 가격의 반

응을 보면, 2개월에 걸쳐 가격이 50% 이상 감소하고, 그 후 점차 

원상태로 회복됨을 알 수 있다. 양파의 경우 가격충격이 반입량

에 주는 효과는 미미하고, 반면 반입량 충격이 가격에 주는 효과

는 큰 것으로 나타나, 반입량이 가격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저장성이 강한 양파는 반입량 조절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입량의 충격은 5개월에 걸쳐 반입량

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수입량에는 음(-)의 영향을 주고, 수요

량에는 양(+)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의 경우도 배

추와 같이 반입량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 주

도로 수요량이 결정되는 채소시장의 상황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수입량의 충격에 대해 양파가격은 음(-)의 영향을 미치며, 수

요량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나, 그 절대값은 크지 않았다. 수요

량의 충격은 가격에 대해 3개월 가량 양(+)의 영향을 미치며, 점 

차 소멸된다. 그러나 수요량의 충격은 반입량에 대해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수요량의 충격이 반입량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은 단기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채

소 공급시장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채소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량의 충격에 대해 수입량은 2개

월 후부터 양(+)의 영향을 미치며, 그 후 3개월간 지속되다가 소

멸한다. 이것은 수요량의 충격이 가격상승을 가져오고, 가격상승

이 수입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요량

의 충격는 수요량에 대해 1개월 간 양(+)의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 2개월 간 감소한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6>은 마늘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낸다. 가격의 충격에 

대해 가격은 다음기 양(+)의 영향을 미치고, 바로 소멸한다. 가격

의 충격은 반입량을 2개월 간 상승시키고, 이후 소멸된다. 가격의 

충격에 대해 수입량은 소폭 증가하다가 소멸되고, 수요량은 20% 

가까이 감소하다가 원상태로 회복된다. 반입량의 충격은 가격에 

대해 음(-)의 영향을 미치며, 반입량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주

지 못하였다. 반입량의 충격은 다음기의 수입량을 소폭 하락시키

며, 수요량을 소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의 충격은 

다음기의 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고, 반입량과 수입량에 대해서

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수입량의 충격은 다음기의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고, 그 이후 소폭 상승한 뒤 원상태로 회

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량의 충격은 다음기의 가격상승으

로 이어지고, 또한 다음기의 수입량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은 분산분해를 통해 각 내생변수의 충격이 다

른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해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7>은 배추의 분산분해를 나타낸다. 가격변화에 대해 가

격이 90% 정도 설명이 가능하고, 수입량이 20% 가까이 설명된다. 

반입량과 수요량은 5% 이하로 설명된다. 반입량 변화에 대해 수

요량은 40% 이상 설명되고, 반입량은 70% 가까이 설명이 가능하

다. 수입량의 변화에 대해 가격변화는 10% 정도 설명되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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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추의 분산분해

<그림 8> 양파의 분산분해

<그림 9> 마늘의 분산분해

량은 80% 이상 설명이 가능하다. 수요량의 변동에 대해 가격과 

반입량, 수요량은 각각 10%, 20%, 40% 정도 설명되었다. <그림 

8>은 양파의 분산분해를 나타낸다. 가격의 변동을 보면, 가격변

화가 80% 정도 설명되고, 그 다음으로 수입량, 반입량, 수요량은 

각각 40%, 20%, 10% 정도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외 반입량과 수입량, 수요량의 변동은 배추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었다.

<그림 9>는 마늘의 분산분해를 나타낸다. 가격변화에 대해 가

격변화가 90% 정도 설명되고, 수입량의 변화가 10% 정도 설명되

며, 반입량과 수요량은 5% 이하로 설명되었다. 반입량의 변동은 

반입량의 변화가 90% 정도 설명되고, 수요량의 변화가 10% 이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량의 변동을 보면, 수입량의 변화

가 10% 이상 설명되고, 수요량의 변화가 80% 정도 설명이 가능하

고, 가격과 반입량은 5% 이하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배추, 양파, 마늘의 도매가격과 반입량, 수입량 

및 수요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농촌경제연구원의 가

락시장 도매가격과 반입량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량 자료,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소비자 패널의 수요량 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배추, 마늘, 양파의 가격상승은 세 품목 모두 다음기의 

반입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반입량의 상승에 세 품목 모두 가

격이 하락하였다. 저장성이 강한 양파와 마늘은 가격의 상승에 

반입량을 바로 증가시키지 않고, 반입량 의 시기적 조절을 통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015년 6월 이후 

양파 가격 폭등에 반입량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가격 상승 기대

감으로 반입량을 시기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장성

이 약한 배추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 반입량을 민감하게 조절할 

수 없고, 출하자들이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반

입량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격의 상승

에 대한 수입량의 반응을 보면, 세 품목 모두 양(+)의 관계를 나타

내었고, 수입량이 10% 증가할 때 배추, 양파가격은 각각 8.4%, 

0.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추가 가격 안정

화에 수입량 조절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반입량의 10% 증가에 배추, 양파, 마늘 수요량은 각각 

9.5%, 8.5%, 0.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채소

시장에서 생산량이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잘 뒷받침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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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의 10% 증가에 배추 수요량은 

13.1%, 양파는 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추의 경우 

수입량의 영향이 수요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기의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에서 마늘과 배추 수요량

이 10% 증가하면, 가격은 각각 2.5%,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늘가격이 가장 수요량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추, 양파, 마늘 수요량의 증가와 반입량이 음(-)의 

관계를 보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채소가격

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늘은 수

요량의 증가가 수입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품목 중 가장 수요량의 효과가 큰 품목으로 분류된다.

강태훈(2007)의 연구에서는 배추와 양파에 대해 도매가격과 

반입량의 관계를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늘 품목을 추가

하였고, 가격과 반입량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나아가 수

입량과 수요량을 포함시켜 네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채소시장에서 가격과 반입량만 서로 영향을 주고 받

는다는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고, 현실에서는 수입량과 수요량도 

두 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격변동이 큰 배추, 양파, 마늘 품

목의 네 변수간 상호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생산과 유통 관계자들

과 정부 관료에게 공급량과 수입량 조절에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세 품목 모두 반입량이 가격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과 유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한다면, 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세 품목 중 배추는 가격상승에 대한 수입량 조절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마늘은 가격과 수입량에 대한 수요량

의 효과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결과는 

가격안정화 정책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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