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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군 급식은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정확하고 철저

하게 실시되는 단체급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조직의 체력과 사기를 유지하고 원활한 임무수행과 

전투력 발휘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2021년 기준 전체 군 급식사업의 조달 규모는 1조 

6,214억 원 수준으로,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수축산물의 

비중은 44.1%에 달한다(농협중앙회, 2022). 이 가운데 농

축산물은 농축협이 안정적인 조달체계 유지를 위해 수의

계약 방식으로 납품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와 안보환경이 변화되면서 국방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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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방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군 급식 개선을 추진해 왔

다. 식재료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비용 인상에 따른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고, 장병의 급식 선택권

과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의 농⋅축⋅수협 

등을 통한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급식비 대비 가격수

준이 높은 품목을 기본급식에서 선택급식으로 전환하고, 

민간위탁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등의 추진 계획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MZ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급식 품목에 

반영하고 조리인력의 부담 완화를 위히 조리하기 편리한 

반가공⋅처리 식재료 조달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국

방부, 2021). 

이러한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방안에 대해 그 동안 수

의계약 방식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해 오던 국내 농⋅축

업인들은 향후 군납 공급에서 국내 농축산 농가들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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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선 부대의 편의상 

묶음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경쟁에서 유

리한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조달에서 우위를 가질 가능성

이 크다. 특히 축산물은 저가의 수입산으로 대체되어 상

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한⋅육우, 삼겹살, 삼계탕 등의 품

목이 기본급식에서 선택품목으로 전환되면 축산물 수급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군납을 담당해 오던 농⋅축협은 안전한 국내산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군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주체는 농⋅축협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입찰로 인해 식자재의 가

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나, 저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

납은 군부대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농⋅축산 농가의 판

로 확대와 지속적인 안정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협이 계획생산 등을 

통해 국방부에 납품하는 형태인 축산물 군납사업의 사회

적 후생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021년 국방부의 군 급

식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수의계약 방식이 점차 

축소되어 2025년부터 완전 자율계약으로 변경될 예정이

다. 이와 더불어 장병들의 기본급식비 인상 등의 영향으

로 기본급식에서 선택급식이 확대되는 등 군납제도 변경

에 따른 농축산업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로 인해 

군납제도가 국내 농축산업과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급식 제

도개선이 군납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후생

효과 계측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학교우유급식사업의 후생효과를 분석한 Chang 

and Kim(202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군납제도가 우리나

라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균형

대체모형(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기반의 시뮬레

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후생효과를 실증적으로 계측한다. 

시뮬레이션 균형대체모형은 국가 전체 산업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기 보다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하

게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처럼 특

정 정책이나 제도, FTA 등 외부 충격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지금까지 군납제도와 관련하여 수행된 국내 연구들은 

군 급식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

(Bang and Jeon, 2022; Lee et al., 2020; Kim, 2016)이 대

부분이며, 군 급식 메뉴 개발(Seo et al., 2019)이나 급식 

관리체계 및 개선 관련 연구(Bae and Ham, 2019; Kim 

2019)들이 일부 수행되었다. 반면, 군 급식의 경제적 효

과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최근의 Yeom and Choi(2022)가 

유일하다. 이들은 2019년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

하여 군 급식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와 고용유

발 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구조적 측면에서 

산업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

며, 승수가 불변이고 비례적이라는 가정 등의 단점이 존재

한다. 

농⋅축협은 군 급식을 전담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안전한 국내산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장병

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군 급식을 제공해온 한편, 지역 

농축협의 판로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대책에 따라 지금까지의 군

납 형태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축산물을 대

상으로 군납제도로 인한 후생효과를 균형대체모형을 기

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균형가격과 

수량변화를 통해 실증적으로 계측하여 군납제도의 효과

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II. 후생변화 분석

1. 분석방법

2021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축산물 가운데 60,308톤

이 군납사업을 통해 소비되어 군납사업은 우리나라 축산

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비시장이다. 축산물 군납사업은 

국내 축산물 시장에서 일종의 추가적 수요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군납사업을 통한 국내산 축산물의 추가 수요는 통상적

인 축산물 시장에서의 거래량과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

치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군납사업을 통해 소비되는 축산물은 통상적인 축산

물 시장과는 구분되는 군납을 통해 배분됨으로써 다시 

군납사업의 대상 소비자들인 군인들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축산물 군납사업은 축산물에 대한 정부(국방부)

의 추가적 수요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축산물 가격상

승과 생산량 증가로 연결되어 결국 생산자의 소득을 증

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축산물 군납사업의 효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공급곡선은 로, 축산물 군납사업이 없는 경우의 

수요곡선은 로 나타낼 수 있다. 축산물 군납사업을 

통한 추가수요 으로 인해 수요곡선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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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상향하여 새로운 균형점 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격수준 역시 

에서 


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축산물 군납사업을 통한 생산자의 후생변화는 

공급곡선 의 이전 가격 

와 사업 이후의 가격 


 

사이의 적분값인 생산자잉여(producers’ surplus)의 증가분 

∆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적분값인 생산자잉여

는 위 그림에서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때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근사하여 표현할 수 있다. 단, 

∆는 사업 이후의 가격수준과 사업 이전의 가격수준과

의 차이(




)인 가격의 변화분이며, ∆





는 

축산물의 변화량이다. 

∆





 ∆×
 ∆×




∆

(1)

이러한 생산자잉여 근사값의 현재 거래액 




에 대

한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는 공급탄력

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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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서 축산물 군납사업으로 발생한 시장균형조건인 

  를 전미분하면, 가격변화율인 ∆

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3)

여기에서 는 수요탄력성이며,  









로써 축산

물 군납사업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탄력성으로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 는 군납사업을 통한 축산물 

소비량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거래액 대비 축산물 군납사업으로 인한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수요 및 공급탄력성, 군납사업의 축

산물 수요탄력성과 군납사업의 물량 변화율을 이용하여 

계측할 수 있다. 

한편, 축산물에 대한 군납사업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

하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잉여

(consumer’s surplus)를 감소시키게 된다. 감소된 소비자잉

여(∆)는 수요함수를 군납사업 이전의 가격 수준 

와 

사업 이후의 가격 수준 

 사이 구간의 적분값이며, 이

는 <그림 1>에서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를 현재 거래액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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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으로 축산물 군납사업은 통상적인 축산물 시장

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 ∆만큼 시장에서 분리하여 군

납사업을 통해 배분시키며 이는 <그림 1>에서 수량  ′

의 오른쪽 구간 ( ′

)에 해당된다. 즉,  ′의 왼쪽 구

간은 일반적인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물량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군납사업을 통해 군부대에서 축산물을 소비하

는 군장병들이 누리는 편익(∆)은 수요곡선 의 

아래  ′부터 

사이의 물량구간을 적분한 값이 된다.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적분값을 최대화시키는 구

Figure 1. Welfare Changes of Military 

Purveyanc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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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

이며, 시장이 아닌 군납을 통한 후생 증대분의 

최대값은  ′

이 된다. 

이때 사다리꼴  ′

의 면적은 아래의 수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에서 군납을 통해 늘어

난 수요 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 물량 

까지가 

축산물을 소비하는 군장병들이 누리는 수요량이므로 군

납을 통한 후생증대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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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식 (5)와 같은  ′

의 면적을 현재의 거래액 






으로 나눈 값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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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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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위의 수식 (6)의 마지막 ∆

은 우리나라 품목별 

전체 축산물 대비 군납 물량의 비중을 의미한다. 

2. 분석자료

앞에서 살펴본 축산물 군납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효과를 실증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는 수식으로 표현된 

관련 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군납

사업으로 소비된 축산물의 실적자료가 필요하다. 

군납사업으로 투입된 축산물은 2016년에 총 76,291톤

에서 2017년에 82,177톤으로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에는 60,308톤을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

는 2021년 기준 13,159톤이 군납사업으로 소비되어 전체 

축산물 군납실적의 21.8%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닭고기는 10,083톤이, 계란은 4,879천 

개가 군납사업으로 통해 공급되었다.

전국 생산량 대비 주요 축산물의 군납사업 물량의 비

중은 돼지고기가 2017년에 1.4%였으나, 2019년부터 2021

년까지 1.2%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닭고기는 1.6%, 계란

은 0.03%를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물의 수요탄력성() 및 공급탄력

성() 값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각 축산물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시도한 

선행연구에서 계측한 관련 탄력성 값을 참고하였다. 

III. 분석결과

축산물 군납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효과를 실증적

으로 계측하기 위해 먼저 수식 (3)의 가격변화율을 구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축산물별 수요탄력성()과 공급탄

력성(), 그리고 군납의 수요탄력성() 값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축산물의 수요 및 공급탄력성을 직접 

도출하기 보다는 위의 <표 2>에서 제시된 기존 선행연구

들에서 도출되거나 이용되고 있는 탄력성 값들을 참고하

여 활용하였다.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Military Purveyance of 

Livetock Products (ton)
76,291 82,177 72,484 67,113 63,381 60,308

 - Pork (ton) 12,825 13,854 13,211 12,763 13,115 13,159

 - Chicken (ton) 11,325 13,176 11,634 10,502 9,801 10,083

 - Egg (1,000) 6,653 6,184 6,044 5,766 5,556 4,879

Ratio of Domestic 

Production(%)

Pork 1.3 1.4 1.3 1.2 1.2 1.2

Chicken 1.9 2.4 1.9 1.6 1.5 1.6

Egg 0.04 0.05 0.04 0.04 0.03 0.03

Source: NACF(2022).

Table 1. An Status of Military Purveyance of Key Livestock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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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rice 

Elasticity of 

Demand

Price 

Elasticity of 

Supply

Pork

Jeong and Park(1998) -0.59 -

Park(2008) -0.49 -

Ji et al.(2015) -0.42 -

KREI KASMO -0.60 0.30

Chicken
Choi et al.(2006) -0.52 0.32

Jeong et al.(2012) -0.50 0.30

Egg KREI KASMO -0.20 1.03

Source: Each research reference.

Table 2. Available Studies on Price Elasticity of Livestock

Products Demand and Supply

최종적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요탄력성을 절대값

이 0.5와 0.6으로, 공급탄력성은 0.3으로, 계란은 수요탄

력성은 0.2와 0.3, 공급탄력성은 1.03으로 가정하였다. 군

납사업의 수요탄력성은 군납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만큼 

소비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여 단위탄력적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축산물 군납 물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

의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물량 변화율을 구한 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계산결과,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0.6%, 닭고기는 1.8%, 계란은 5.9%

를 적용하여 후생효과를 계측하였다. 

먼저, 돼지고기의 수요탄력성을 0.5와 0.6, 공급탄력성

을 0.3으로 가정할 경우, 식 (3)으로 표현되는 가격변화율

(∆

)은 각각 0.77%와 0.68%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가격변화율 값을 이용하여 후생효과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축산물 군납사업 시행 이전의 축산물 생

산액 대비 생산자잉여 변화분의 비율인 ∆




은 가격

변화율이 0.68%일 경우에는 0.69%로, 가격변화율이 0.77%

일 경우에는 0.77%으로 계산되었다. 마찬가지로 수식 (4)

와 (6)으로 표현된 소비자잉여와 군납 소비자 후생 변화

율 역시 계산이 가능하다. 

각 축산물의 현재 거래액 




은 연도별 생산액이므

로 <표 3>과 같이 계산된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군납 

대상 소비자들의 후생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먼저 돼지

고기의 2021년 생산액 추정치 8조 640억 원을 이용하여 

수식 (2)로 표현된 군납사업으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증가

분은 생산자잉여 변화율이 0.69%인 경우에는 553억 원이

며, 생산자잉여 변화율이 0.77%일 경우에는 622억 원으

로 계산되었다. 

다음으로 수식 (4)로 표현된 돼지고기의 군납사업 시

행으로 일반 시장에서의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후생효과

를 계산하면 생산자잉여 변화 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돼지고기 생산액(잠정치)을 기준으로 

소비자잉여의 변화율에 따라 551억 원 또는 620억 원 감

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돼지고기 군납사업을 위한 물량수준 만큼 

통상적인 시장이 아닌 군납을 통해 소비되는 경우, 수식 

(6)으로 표현된 군납사업의 대상자인 군장병들이 누리는 

후생증가분은 2021년 기준 969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그

러나 이 수치는 정부가 한계효용이 가장 큰 소비자(군장

병)부터 정확하게 차례대로 군납을 통해 공급한다는 매

우 강한 가정을 한 경우로, 일반적인 시장과는 구분되는 

군납을 통해 공급되고 소비되는 경우의 가장 큰 수준의 

후생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후생효과를 종합해 보면, 2021년 기준 971억 

원의 순후생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

년 이후 평균 860억 원의 후생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닭고기의 군납사업으로 인한 후생효과 역시 돼지고기

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이 가능하다. 연도별 생

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앞에서 구한 생산자잉여, 소비자잉

여, 군납 소비자 후생 등의 변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

과는 아래의 <표 5>에 제시하였다.

Products
Price Elasticity of 

Demand

Price Elasticity of 

Supply

Change Rate (%)

Price Producers’ Surplus Consumers’ Surplus
Military Purveyance’ 

Welfare

Pork
0.5 0.3 0.77 0.77 0.77 1.20

0.6 0.3 0.68 0.69 0.68 1.20

Chicken
0.5 0.3 2.22 2.23 2.21 1.61

0.6 0.3 1.98 1.98 1.96 1.61

Egg
0.2 1.03 4.84 4.96 4.81 0.03

0.3 1.03 4.47 4.57 4.44 0.03

Table 3. Price and Welfare Change Rates by Price Elasticity of Livestock Products Demand 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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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잉여는 변화율에 따라 2021년 기준 501억 원 또

는 56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잉여는 

497억 원 또는 55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군납을 통한 군장병들의 후생은 407억 원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군납을 통

한 군장병들의 후생효과는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준

의 후생증가 효과를 의미한다.

닭고기 군납사업을 통한 총 후생효과를 정리해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후생증가 효과는 36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계란의 군납사업의 후생효과를 분석한 결

과, 2021년 기준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은 1,141억 원 또는 

1,236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2021년에 고병원성 조

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액이 전년 대비 52.6%이나 크게 증가한 것

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잉여는 2021년 기준, 1,108억 원 또는 

1,2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계란의 군납으로 

인한 군장병들의 후생증가분은 6.7억 원에서 7.1억 원 수

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후생효과를 모두 고려한 총 후생효과는 2021년 

기준 40∼4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이후 평

균적으로 30억 원의 순후생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 

Item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verage

Chicken Production 1,998.6 2,376.7 2,259.0 2,102.6 2,027.0 2,530.0 2,215.6

Producer Surplus
2.0% +39.6 +47.1 +44.8 +41.7 +40.2 +50.1 +43.9

2.2% +44.6 +53.0 +50.4 +46.9 +45.2 +56.4 +49.4

Consumer Surplus
2.0% -39.3 -46.7 -44.4 -41.3 -39.8 -49.7 -43.5

2.2% -44.2 -52.5 -49.9 -46.5 -44.8 -55.9 -49.0

Consumer Surplus for 

Military Purveyance

1.6% +32.1 +38.2 +36.3 +33.8 +32.6 +40.7 +35.6

1.6% +32.1 +38.2 +36.3 +33.8 +32.6 +40.7 +35.6

Total Welfare
+32.5 +38.6 +36.7 +34.2 +33.0 +41.1 +36.0

+32.5 +38.7 +36.8 +34.2 +33.0 +41.2 +36.0

Notes: Welfare effects are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portion of pork for military purveyance program is 1.6%.

Production in 2021 is an estimate from the KREI(2022). 

Sour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1). 

Table 5. Welfare Effects of Military Purveyance: Chicken

Unit: billion won

Item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verage

Pork Production 6,756.5 7,337.9 7,118.5 6,392.4 7,177.5 8,064.0 7,141.1

Producer Surplus
0.69% +46.3 +50.3 +48.8 +43.8 +49.2 +55.3 +49.0

0.77% +52.1 +56.6 +54.9 +49.3 +55.4 +62.2 +55.1

Consumer Surplus
0.68% -46.2 -50.2 -48.7 -43.7 -49.1 -55.1 -48.8

0.77% -52.0 -56.4 -54.8 -49.2 -55.2 -62.0 -54.9

Consumer Surplus for 

Military Purveyance

1.20% +81.2 +88.2 +85.6 +76.8 +86.3 +96.9 +85.8

1.20% +81.2 +88.2 +85.6 +76.8 +86.3 +96.9 +85.8

Total Welfare
+81.4 +88.4 +85.7 +77.0 +86.4 +97.1 +86.0

+81.4 +88.4 +85.7 +77.0 +86.4 +97.1 +86.0

Notes: Welfare effects are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portion of pork for military purveyance program is 1.2%.

Production in 2021 is an estimate from the KREI(2022). 

Sour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1). 

Table 4. Welfare Effects of Military Purveyance: Pork

Unit: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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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축산물 군납사업으로 인한 후생효과는 군납 수

요가 없는 균형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군납이라는 추

가적 수요인 으로 인해 새로운 균형이 발생하는 상황

을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 즉, 위에서 계측한 후생효과

는 군납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후생변화의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축산물의 군납사업으로 인한 후생효과의 계

측 결과를 정리해 보면, 생산자잉여는 증가하는 반면 일

반 시장에서의 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대신 군납시장

에서의 소비자, 즉 군납 축산물의 소비자들인 군장병들의 

후생은 증가하였다. 2021년 군납사업을 통해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비중이 각각 전체 국내 생산량의 1.2% 수준

을 가정할 경우, 2021년 돼지고기 생산액을 기준으로 군

납사업을 통한 후생효과는 생산자잉여는 553∼622억 원 

증가하나, 소비자잉여는 반대로 비슷한 수준인 551∼620

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러나 군납을 통한 

군장병들의 후생이 96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닭고기의 군납 소비 비중을 1.6%를 가정할 경우, 

2021년 닭고기 생산액을 기준으로 생산자잉여는 501∼

564억 원 증가하나, 소비자잉여는 497∼559억 원 감소하

며, 군납을 통한 소비자 후생이 407억 원 증가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군납사업을 통해 소비되는 축산물은 2021년 기준 

60,308톤으로 금액으로는 4,035억 원 수준이다. 국내 생

산량 대비 군 급식을 위한 군납 물량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크지 않지만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국내 소비시장에

서 수입 축산물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납시장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군 장병들의 사기는 물론이고 전투력 유지

에 필수적인 군 급식을 위한 안전한 식재료 안정적인 공

급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농축산업에서의 판로 및 수요 

기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납사업의 후생효과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군납사업은 국내 축산물

에 대한 추가적 수요를 야기시켜 시장에서의 거래량과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을 

변화시키고, 군납의 대상이 되는 군 급식의 대상인 군장

병들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균형대체모형을 기반하는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분

석결과에 따르면, 군 급식을 위해 납품되는 돼지고기의 

경우, 2021년 돼지고기 생산액을 기준으로 생산자잉여는 

553∼622억 원이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551∼620억 원 

감소하며, 통상적인 시장이 아닌 군납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969원 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종합하면 

971억 원의 총 후생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자잉여의 증가와 소

비자잉여의 감소 수준은 매우 유사하여 상쇄되나, 일반 

축산물 시장이 아닌 군납을 통한 군장병들의 후생증가가 

총 후생증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군 장병들의 후생증가 수준은 군납을 통한 축산

물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장병들에게서 발생하는 가장 높

은 수준의 후생증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닭고기와 계

란의 군납에서도 유사하게 계측되었다. 닭고기의 군납사

업으로 인해 2021년의 닭고기 생산액 기준으로 생산자잉

여 증가분은 501∼564억 원, 소비자잉여 감소분은 497∼

Item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verage

Egg Production 1,707.2 2,100.4 1,277.5 1,410.5 1,633.8 2,494.0 1,770.6

Producer Surplus
4.6% +78.1 +96.1 +58.4 +64.5 +74.7 +114.1 +81.0

5.0% +84.6 +104.1 +63.3 +69.9 +81.0 +123.6 +87.7

Consumer Surplus
4.4% -75.8 -93.3 -56.7 -62.7 -72.6 -110.8 -78.6

4.8% -82.2 -101.1 -61.5 -67.9 -78.6 -120.0 -85.2

Consumer Surplus for 

Military Purveyance

0.03% +0.46 +0.57 +0.34 +0.38 +0.44 +0.67 +0.48

0.03% 0.48 +0.60 +0.36 +0.40 +0.46 +0.71 +0.50

Total Welfare
+2.8 +3.4 +2.1 +2.3 +2.6 +4.0 +2.9

+2.9 +3.6 +2.2 +2.4 +2.8 +4.3 +3.0

Notes: Welfare effects are calcul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proportion of egg for military purveyance program is 0.03%.

Production in 2021 is an estimate from the KREI(2022). 

Sourc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1). 

Table 6. Welfare Effects of Military Purveyance: Egg

Unit: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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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억 원, 군납 소비자잉여 증가분은 407억 원으로 계측

되어, 총 후생변화는 4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계란 역시,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소비자잉여 감소분

이 각각 1,141∼1,236억 원과 1,108∼1,200억 원이며, 군

납 소비자잉여 증가가 7억 원으로 총 후생변화는 43억 

원으로 계측되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

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병

력 감소에 따른 효율화와 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조달되던 농축산물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확대 전환시키고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선

택해서 조달하며 원물 위주에서 반가공되고 전처리된 제

품으로의 조달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대책은 그동안 원물위주 마리당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 축협의 축산물 군납방식과는 큰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유통능력과 가격경쟁력에서 대형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농축협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또한, 

부위별, 용도별 가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요

구되어 군납 공급에서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급식사업은 영양, 맛, 안전성 등이 보장된 품질의 

제품을 납품하여 장병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다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군 급식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군의 사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et al., 2020). 따라서, 군 급식 개선을 위

한 군납사업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

여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인 경쟁입

찰 방식으로의 확대 전환이 아닌 안전한 식재료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이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 상황과 같은 특

별한 환경에서도 가능한지, 군부대 인근 지역의 농축산업

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농⋅축협은 장병들의 선호와 안보환경 변

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와 부위별 공급 확대에 따른 수급대책 마련이 별도

로 요구된다. 

주1) 2021년 기준 군납 사업에서 가공식품이 7,564억 원(46.6%)으로 비

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축산물의 비중이 25.3%(4,100억 원)으로 

높음.

주2) 현재 축산물의 군납은 축협이 한우, 육우, 돼지고기, 닭고기, 삼계

탕, 계란, 우유, 오리고기, 벌꿀 등 전 품목을 납품하고 있음. 이 가

운데 한우와 육우는 부분육을 농협중앙회에서 통합 생산하여 납품

하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등은 계획생산을 통해 납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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