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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2년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2년 대비 19% 감소
한 887,239톤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동기간 해면양식업 생산
량은 52% 증가한 2,267,830톤을 기록하며 식량 자원으로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KOSIS, 
2022). 천해양식 품목 중 넙치는 생산금액 1위인 703,438백만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양식 품목이다. 넙치 양식산업은 지역 경
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관련 산업들의 생산을 유발하
고,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며 양식산업에
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Kim and Kang, 2011; 
Ko, 2016). 그러나 이러한 넙치의 산업적 위상이 높아짐에도 불

구하고 자연환경에 따른 생산 불안정성,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산업 이슈에 따른 수요 변화, 수입 수산물에 의한 가격 하락 등
으로 넙치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양식어가 소득 증대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을 조절하고 품질
을 높이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생산적 측
면에만 집중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그리고 소비 등 단계별 
가치 창출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마무리되
는 한계점이 있었다. 넙치 양식산업에서 각 단계별 구조를 분석
하고 이해하는 것은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와 소비형태가 다
양화되면서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각 단계별 제품 차별화 추세
가 증가하고 있다(Asiedu et al., 2016). 따라서 지금까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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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측면에서 산업적 확대에만 집중해왔던 넙치 양식산업은 
이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
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
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Porter (1985)는 “가치사슬”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부
터 소비까지 과정의 연계성을 설명하였다. 가치는 소비자가 제
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이며, 가치사슬은 1차 생산부
터 가공 및 마케팅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기까
지 제품에 가치를 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눈 것
이다(Cheong et al., 2009; Macfadyen  et al., 2012; Knez et al., 
2021). Porter (1985)는 가치사슬을 통해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
보할 수 있는 기본전략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첫째, 원가 우위 
전략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원가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비교우
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품질로 경쟁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집중화 
전략으로 원가우위와 차별화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사슬 분석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
요도와 가치사슬에 연관된 구조별 비용과 수익을 평가하여 강
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Macfadyen et al., 2012). 이를 통
하여 산업 내 어느 단계에서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지 분석
하고, 나아가 잠재적인 고부가가치 창출 요소의 발견을 통하여 
산업의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Jung et al., 2011). 또한 상대적
으로 경쟁력이 낮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의 양식산업과 관련된 가치사슬 분석 연구는 상당히 미흡
한 수준이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양식산업의 구조 및 유통 경로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Macfadyen et al., 2012; 
El-Sayed et al., 2015; Gonzalez-Poblete et al., 2018; Kamin-
skia et al., 2018),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무역 확대 방안 
도출(Asiedu et al., 2016) 그리고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성
에 대한 가치사슬 분석(Bush, 2018) 등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되
어 양식산업의 가치사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빠르

게 변화하는 양식 산업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경쟁우위를 확
보하기 위한 대응전략 제시 및 경쟁우위를 진단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넙치 양식산업의 가치사슬 구조
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로 행해지는 경영 활동의 비용 절감 을 포
함한 가치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 품목은 넙치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내용은 
Porter (1985)의 가치사슬 이론을 활용하여 넙치 양식산업을 본
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였다(Fig. 1). 본원적 활동은 
종자 생산 단계, 성어 생산 단계, 산지유통(1차 유통), 소비지 유
통(2차 유통) 그리고 소비 단계로 구분하였다. 지원 활동은 생산
기반 시설, 조직화 및 규모화, 연구 개발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연구 개발과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치사슬 분석을 위해 단계별 실태는 종자 생산 및 양식 생산 현
황, 양식어가의 비용구조, 유통구조 및 경로별 마진 등을 중심
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료는 통계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
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의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양식어가 경영비의 경우 일부 표본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은 제주지역 내 5개 넙치 종자
생산 어가 및 20개 넙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0년 1–12월 동안 실시하였다. 경영비 
절감 및 가치 증대 방안에 있어서는 현장 인터뷰 결과와 문헌조
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최대
한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   과

본원적 활동 실태 분석

종자 생산 단계

2020년 기준 국내 넙치 종자를 생산하는 어가는 약 70곳이었
으며, 전체 생산량은 6,529만마리로 조사되었다(KMI, 2020). 
종자 생산 지역은 제주도가 4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Fig. 1. The value chain of the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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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충남지역 30.5%, 전남지역 23.4%인 것으로 나타났
다. 생산된 치어는 대부분 넙치 양식어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중 제주도로 판매되는 비중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는 전남지역 31.7%, 부산, 경남, 경북 등의 기타지역 8.8%
로 나타났다(KMI, 2020).
종자 생산어가의 경영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어가
에서 판매한 종자의 마리 당 평균가격은 300원 그리고 종자크
기는 7–10 cm로 조사되었다. 마리 당 치어 생산비용은 판매가
격의 92.0%에 해당하는 276원으로, 순이익은 24원(8.0%)으
로 추정되었다(Table 1). 항목별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사료비
용이 마리 당 94원(31.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
은 인건비가 41원(13.7%),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의 수도광
열비가 35원(11.7%) 그리고 수정란 구입비용이 34원(11.3%)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장비 수리∙유지비, 임차
료 등의 생산관리비가 27원(9.0%)이었으며, 판매∙유통과정에
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인 판매비는 16원(5.3%), 약품비는 14원
(4.7%), 이자 등 기타비용은 15원(5.0%)으로 나타났다.
성어 생산 단계

양식 넙치의 주요 생산지 비중은 제주도 53.5% 그리고 전라
남도 40.8%로 두 지역이 약 9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포
항, 울산, 거제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SIS, 
2022). 산지가격은 연도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5년
간 제주지역 1 kg 기준 최저 8,887원에서 최고 14,747원으로 평
균 산지가격은 12,221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KMI, 2022). 
제주지역 넙치 양식어가(6,600 m2 이상)를 대상으로 경영비용 
구조를 분석한 결과, kg 당 평균 출하가격은 13,098원으로 조사
되었다. kg 당 넙치 생산비용은 출하가격의 77.4%에 해당하는 
10,140원으로 순이익은 2,958원(22.6%)으로 나타났다(Table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료비용이 kg 당 4,641원(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기료 등 관리비 1,664원
(12.7%), 인건비 1,547원(11.8%), 감가상각비 936원(7.1%) 그

리고 종자비 689원(5.3%) 순으로 분석되었다. 넙치 양식업에서
는 특히 인건비의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
정 시기(치어 입식, 선별작업, 출하작업 등)뿐만 아니라 수시로 
사료 제조와 먹이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식 넙치의 경우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약품이 많이 소요되나 약품비
는 325원(2.5%)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적게 나타
났다. 이 외에 시설유지비 260원(2.0%), 계통출하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78원(0.6%)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유통 단계

활넙치의 유통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Fig. 2). 경
로 1은 주산지에서 출하되어 산지 유통업체를 거쳐 유사도매시
장으로 유통된 후 활어유통업자를 통해 일반소매점(횟집, 일식
집) 및 대량수요처(호텔, 뷔페)로 소비되는 경로이다. 이 경로
가 전체 넙치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MOF, 2021). 경로 1의 단계별 비용과 이윤을 살펴보면 산지유
통업체는 생산자로부터 1 kg 기준 넙치를 13,098원에 구매하
여 도매업체에 14,098원에 판매한다(Table 3). 이때 산지유통
업체의 유통비용은 784원/kg, 이윤은 252원/kg 발생한다. 도매
업체는 산지유통업체로부터 14,098원에 구매하여 소매업체에 
15,200원에 판매한다. 도매업체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의 간
접비가 602원/kg 소요되며 이윤은 500원/kg 발생한다. 마지막
으로 소매업체는 도매업체로부터 15,200원에 구매하여 소비자
에 40,000원에 판매한다. 소매업체의 비용은 활어 손질을 위한 
인건비, 기타 식재료비, 임차료 등 19,800원/kg이 소요되며, 이
윤은 5,000원/kg 발생한다(MOF, 2021) (Table 3).
경로 2는 산지유통업체에서 대형소매업체로 바로 전달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로로 전체 넙치 생산량의 약 8%를 차
지하고 있다. 대형소매점은 산지유통업체에서 14,098원에 구
매한 넙치를 손질, 포장 등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을 거친 후 
소비자에게 43,167원에 판매한다(Table 4). 여기에는 운송비, 

Table 2. Operating cost of medium-large size raising farm per kg

Items Input (won/kg) Sale price (%)
Feed 4,641 35.4
Management 1,664 12.7
Labor 1,547 11.8
Depreciation 936 7.1
Seed 689 5.3
Medicine 325 2.5
Maintenance 260 2.0
Cost of sales 78 0.6

Total production cost 10,140 77.4
Profit 2,958 22.6
Sale price 13,098 100.0

Table 1. Operating cost of seed production per fish

Items Input (won/fish) Sale price (%)
Feed 94 31.3
Labor 41 13.7
Utilities 35 11.7
Fertilized eggs 34 11.3
Maintenance 27 9.0
Cost of sales 16 5.3
Others 15 5.0
Medicine 14 4.7

Total production cost 276 92.0
Profit 24 8.0
Sale price 3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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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이 23,667원/kg 소요되며, 대형소매
점의 이윤은 5,402원/kg 발생한다(Table 4). 대표적인 두 경로 
외에도 도매시장을 거쳐 필렛용으로 가공되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경로 약 5%, 산지 음식점을 통해 지역소비 되는 경
로 2% 그리고 나머지(5%)는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MOF, 
2021).

지원 활동 실태 분석

넙치 양식산업의 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R&D를 통해 속성장 
및 질병내성 품종 개발, 배합사료 개발, 양식 시스템 개발 등 넙

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NIFS, 2020). R&D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정책도 다양
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우선 생산효율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양
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료부문에서는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정책을 통해 양식어가에 보조금을 지
원함으로써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MOF, 2023). 유통
부문에서는 선어 자동화설비를 지원하여 비용절감, 온라인배
송 플랫폼 그리고 소비처에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
고 있다(MOF, 2023). 이와 같이 넙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서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생산원가 절감과 상품화 지원 등의 정
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증대 방안

Table 4. Distribution-consumption structure (large scale retailer) 
of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MOF, 2021)

Route 2 Price (won/kg) Sale price (%)
Producer Sale price 13,098 30.3

Local trader
Distribution cost 748 1.7
margin 252 0.6
Sale price 14,098 32.7

Large scale 
retailer

Distribution cost 1,000 2.3
Operating cost 22,667 52.5
margin 5,402 12.5
Sale price 43,167 100.0

Total cost 24,415 56.6

Table 3. Distribution-consumption structure (wholesaler & retail-
er) of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MOF, 2021)

Route 1 Price (won/kg) Sale price (%)
Producer Sale price 13,098 32.7

Local trader
Distribution cost 748 1.9
margin 252 0.6
Sale price 14,098 35.2

Wholesaler
Operating cost 602 1.5
margin 500 1.3
Sale price 15,200 38.0

Retailer

Distribution cost 1,500 3.8
Operating cost 18,300 45.8
margin 5,000 12.5
Sale price 40,000 100.0

Total cost 21,402 52.9

Fig. 2. Percentage of farmed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distribution channel (MOF,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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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적 활동

넙치 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 효
율성 증대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우량품
종 개발로 인한 육종 넙치는 일반 넙치보다 14.7% 빠르게 성장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et al., 2010). 이때 양식기간 단축으
로 인한 인건비, 사료비, 약품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전체 
생산비용이 10,140원/kg에서 9,183원/kg으로 낮아지고, 이윤
은 약 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료의 경우 생사료
에서 배합사료로 대체 시 생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작업량 감소 
및 공급시간 단축으로 노동시간을 생사료에 비해 33% 단축할 
수 있다(Kim et al., 2009). 또한 배합사료 내 어분의 함량을 줄
이면 사료 단가 절감이 가능한데, 사료 단가가 10% 절감될 경
우 생산비용은 10,140원/kg에서 9,165원/kg으로 낮아지고, 이
윤은 약 7.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계화 및 자동화 
등 양식 기자재 도입으로 생산 여건을 개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료자동공급시스템은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양
식장의 살균 시스템 도입 시 병충해 및 해양 오염으로 인한 질
병을 감소시켜 넙치의 폐사율을 20–30% 저감할 수 있고(Kang 
et al., 2015), 환수량을 줄여 전력비용 절감이 가능하다(Kim et 
al., 2023). 유통 구조적 측면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
통단계가 축소됨에 따라 최종 판매처에 입고되는 가격이 7.8% 
(1,102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적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 간편 펠렛 상품 개발과 가공시설 확대로 운반거
리 단축 및 보관비 절감 등을 통해 필렛 상품가격을 20–30% 낮
출 수 있어(MOF, 2022) 가치는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지원활동

넙치 산업의 가치증대를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R&D,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Table 5). 속성장, 내병성 넙치 
등 우량 종자의 개발 및 보급은 생존율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
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어분대체품으로 곤충 사료 개발과 같이 양식사료로 가치가 높
고 생산단가가 저렴한 어분 대체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넙치 양식업은 먹이 공급, 선별 등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

고 있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료자동공급시스템, 스마트시설 
구축 등 기계화 및 자동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험, 
관행, 노동력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운영
을 통해 생산성 증대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
스템은 고비용으로 소규모 양식장에 도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적은 비용부담으로 현장 적용이 실질적
으로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직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고   찰

현재 넙치 양식산업은 인건비, 사료비, 전력비 등 지속적인 생
산비용 증가와 낙후된 양식시설 등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로 
인해 어가의 소득증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과의 시장경쟁에서 산업적 비중이 점차 약화되
고 있다. 넙치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및 정책지원은 다
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없이 품종개발 및 
생산단계에만 집중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넙치 양식산업의 
가치사슬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하여 구조를 파
악하고,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자 품질부터 인건비, 사료비, 
관리비 등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이는 지원 활
동과 강한 연계성을 보였다. 따라서 비용 절감을 뒷받침할 수 있
는 품종개발, 사료 품질개발, 양식시스템의 자동화, 기계화 도입 
등 R&D 사업과 함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접목될 경우 비용 절
감이 효과적으로 도모될 수 있다. 
또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 부문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R&D 투자 및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동일한 양식 넙치라
도 생산 지역, 가공 방식, 식품 안전성, 브랜드화, 판매처 등에 따
라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농업부분의 친
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은 30% 이상 높게 나타
났으며, 생산농가에는 20% 이상의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간편식, 가공제품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도
를 충족시킴으로써 양식 넙치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

Table 5. The impact of value chains on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dustry

Classification Value activities Contents Creating value (%)

Primary activities
Production

Seed development Profit 7.3↑
Aquafeed development Profit 7.4↑

Distribution Short supply chain Distribution cost 7.8↓
Consumption Processing facility expansion Product price 20–30↓

Support activities
R&D

Seed development Growth performance 14.7↑ 
Aquafeed development Working hours 33↓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terilization system
Mortality 20–30↓
Electricity cost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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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이와 같이 넙치 양식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각 단
계별 가치 활동들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수요를 충
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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