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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접종배지 수입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변화에 미친 
영향 -한중 FTA를 중심으로-
정병헌 · 김동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Impact of shiitake mushroom (Lentinula edodes) spawn imports 
on fresh shiitake mushroom import volumes 
-Focus on the Korea–China FTA-

Byung-Heon Jung and Dong-Hyun Kim*

Division of Forest Management & Economics, National Institution of Forest Science, Seoul 02455,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nto
Korea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Monthly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22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s of fresh and spawn Shiitake mushrooms impor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major reason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was an increase in mushroom spawn imports after Korea–China FTA
implementation.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VAR model analysis. However, in terms of the dynamic changes in
amount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mpor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mushroom spawn imports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Shiitake mushrooms im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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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중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는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시장으

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두각을 드러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은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의 발효와 함께 시작되었다. 한국은 한중 FTA가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한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한 기대효과는 중국의 對한국

투자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또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며 종국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하였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3). 이러한 한중 FTA는 상품, 서

비스, 투자, 협력 등 총 22개 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FTA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중 FTA는 양자 간 무역 협정 중에서도 한미 FTA와 버

금가는 중요한 FTA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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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수행된 바 있다. Sohn and Wang(2015)은 한중 FTA

가 농업 부문에 취약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긍정적인 측

면으로는 중국의 노동과 자원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

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 and

Kim(2016)은 한중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제경제 여건과

중국산 상품에 대한 낮은 소비자의 인식으로 중국산 농산

물 수입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반면에 Kim(2013)은 한중 FTA를 중국이라는 거

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평가와 함

께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La(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한중 FTA가 국내 농

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임업 분야에 있어서 한중 FTA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무역협상과 관련된 기존 연

구는 WTO/DDA 협상 등 무역자유화에 관련 연구가 있다

(Joo et al, 2001a, b). 그리고 Kim(2014) 등은 한중 FTA

에 의한 관세 감축이 국내 표고버섯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바 있으며 한중 FTA가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림업 생산액은 35.5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임업 생산액은

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액의 0.1%에 불과하다(Bank of

Korea, 2023). 이것은 임업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업은 크게 목재와 단기소득임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수실류(밤, 잣,

대추), 산채류(고사리, 취나물), 버섯류(표고버섯, 능이버섯,

목이버섯 등)을 비롯하여 약용류, 조경재 등 다양한 비목

재 임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표고버섯은 단기소득임

산물의 주요 작목 중 하나이다.

2021년 기준, 단기소득임산물 총생산액은 7.2조원인데

이 중에서 건조 표고버섯과 신선 표고버섯을 합한 생산액

은 약 0.2조원으로 단기소득임산물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2). 따라서 한중 FTA 발

효는 표고버섯의 수입량을 증가시켜 국내 표고버섯 생산

액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임산물수출입통계

(Korea Forest Service, 2023)는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

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표고버섯을 생산

하는 원자재인 접종배지 수입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

내고 있다(KITA, 2023). 이러한 실제 통계 자료는 기존의

연구와 대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한중 FTA의 체결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감소 효과 분석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식 (1)의 종속변수는 중국산 신선

표고버섯(i) 수입량( )이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는 표고버섯 접종배지( j) 수입량( ), 대

미 원달러 환율( )이 있다. 또한 신선 표고버섯 수입

량에 영향을 주는 경제환경의 변화는 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표고버섯 접종배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며 봉형배

지(원형톱밥배지)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산 봉형배지를 수

입하여 생산된 표고버섯은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
1)
에

따라 국내산으로 표기된다. 따라서 표고버섯 접종배지 수

입량이 증가하면 중국으로부터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율의 변화는 신선 표고

버섯 수입량에 영향을 준다. 신선 표고버섯 수입을 위한

예산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환율의 상승은 신선 표고버

섯 수입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므로 수입량은 감소한다.

최근 주목할만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COVID19가 있다.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은 생산에 차질

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對한국 수출량에도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변수 중 하나는 국내 생산량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국내 표고버섯 생산량 변수는 채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고버섯은 한중 FTA의 원산지 기

준에 따라 수입산 접종배지에서 생산한 신선 표고버섯의

원산지는 한국이 된다. 따라서 표고버섯 생산량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면 접종배지 수입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

지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발생시켜 불편추정량(Unbiased

estimate)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접종배지의

원산지에 따른 표고버섯 생산량 통계 자료가 구축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 (1)은 종속변수인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변화를 설

명하기 위해 표고버섯 접종배지 수입량, 환울, 한중 FTA

와 COVID19에 대한 가변수를 이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

하였다. 그런데 KITA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신선 표고버

섯 수입량은 한중 FTA 이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식

(1)을 이용할 경우, 접종배지 수입량은 종속변수인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하여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 결과는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과 접종배지 수입량의 관계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

지게 된다. 그러므로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

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

( ) 전후에 대한 가변수와 접종배지 수입량과

Qit

im

Qjt

im

EXC

FTA KOR CHN– 

1)
2023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에 따라 표

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는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

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 중 재배

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고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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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호항( )을 모

형에 포함한 식 (2)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양변에 자

연로그를 취한 후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1)

(2)

위에서 제시한 회귀분석에 기초한 분석모형은 종속변수

인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율의 영향이 시간이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

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태적 분석 방법인 회

귀분석은 FTA와 같은 무역협상과 같은 급격한 시장의 구

조적 변화나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Moon, 1997). 따라서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여 신

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한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율의 동

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과 접종배지 수입량 간의 동태
적 관계 분석

1)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

시계열 분석은 안정적인 시계열 변수를 요구한다. 만약

불안정한 시계열 변수에 임의의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 충

격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된다. 또한 시계열 변수 간의 영

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가지는 가성 회귀의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

요한데 일반적으로 현재 관측시점(t)의 관측치와 1개월 전

의 관측시점(t-1)의 관측치와의 차인 차분(differencing)을

통해 불안정한 시계열 자료를 안정적인 정상 시계열

(Stationary time-series) 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계열 변수의 정상성 여부를 검증하는 대

표적인 방법인 ADF test(Augmented Dickey-fuller test)
2)

를 이용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ADF 검정은 통

계적 유의성으로 단위근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Kim and

Chung, 2008; Park et al, 2011). 즉, ADF test 결과가 통

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단위근을 가진 불안정한

시계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시계열 변수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분

은 추세와 같이 자료가 가진 장기적인 특성에 대한 정보

를 상실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Johasen(1991)

은 두 개 이상의 시계열 변수가 서로 선형 결합할 때, 추

세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시계열로 전환되는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공적분 검정은 공적분 관계에 있는 변수와 모형의 모수들

을 Trace나 최우추정법(MLE)
3)
으로 추정하며 귀무가설(H0)

은 ‘공적분 관계의 수가 r보다 작거나 같다.’이다. 만약 공적

분 관계가 없으면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적분이 존재한다면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Moon, 1997).

2) Granger 인과성 검정 및 적정 시차

VAR 모형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

의 영향력 크기에 따라 변수를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Granger 인과관계는 과거만이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Hong and Lim, 2010).

이것은 이론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통계적 인과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Granger 인과관계는 시차에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적정 시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시차의 결정은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와 SC(Schwarz

Criterion)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한 시차를 적용하였다.

3) VAR 모형 추정

VAR 모형은 회귀분석과 시계열 분석이 결합된 것으로

Sims(1980)에 의해 개발되었다. 아래의 식 (2) ~ 식 (4)는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 접종배지 수입량( ) 그리

고 대미 원달러 환율(EXC
t
)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은 먼저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원시계열 변수인

수준변수(Level)는 차분()을 통해 정상 시계열로 전환하

였다. 여기서 는 상수항을 의미하며 
t
는 백색잡음에 해

당한다.

VAR 모형은 충격반응과 분산분해 분석을 수행한다. 충

격반응 분석은 자기회귀에 대한 시차 구조를 이용하여 외

부 충격에 의한 오차가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아래의 식 (1)을 통해 설명하면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

율 변화의 충격이 종속변수인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미

치는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 변수에 대한 충격이 모형 내 각 변수

의 기간 경과에 따른 반응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와의

관계나 파급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분산분해

분석은 대상 변수의 시계열 변동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다(Moon, 1997).

(3)

(4)

(5)

Qjt

im
FTA KOR CHN– 

Qit

im
Qj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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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자료
회귀분석에 사용한 분석자료는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별 시계열 자료이다. 여기서 신선 표고버섯의 평균 수입

량( )은 466.99톤이었으며 접종배지 수입량( )은

평균 2,694.74톤이다. 그리고 평균 환율은 1,151.46원/

USD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분석은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 FTA의 영향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다. 여기서 신선 표고버섯 수입

량은 평균 486.59톤, 접종배지 수입량은 평균 4,137.85톤

그리고 평균 환율은 1,167.57원/USD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부터 수입량은 한중 FTA 이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1. 신선 표고버섯 및 접종배지 수입 현황
중국에서 생산한 신선 표고버섯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

출하고 있으며 한국은 신선 표고버섯과 접종배지를 대부

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

은 2000년도 초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09년부터 본

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여 2014 한중 FTA가 체결되기

전에 정점을 이르렀다. 그러나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

버섯의 수입량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접종배지 수입량은 신선 표고버섯이 수입되기 이

전부터 2010년까지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수입량

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접종배지 수입량이 급증하였으며 이후 비교적 완만한 수

입량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과 접종배지 수입량은 한중 FTA

이전에는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중

FTA 이후부터는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은 감소하는 반면

에 접종배지 수입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 한중 FTA에 따른 신선 표고버섯 및 접종배지 관세율 변화
한중 FTA에서 신선 표고버섯은 양허대상에 포함되지

Qit

im
Qjt

im

Table 1. Summary statistics (Unit: ton, KRW/USD)

Regression Analysis
(2009. Jan. ~ 2022. Dec.)

Time-series Analysis
(2016. Jan. ~ 2022. Dec.)

Obs. 168 168 168 88 88 88
Mean 466.99 2,694.74 1,151.46 486.59 4,137.85 1,167.57

Std.Dev 207.80 2,010.46 75.93 128.68 1,582.49 68.79
Max 1,144.82 7,726.17 1,461.98 767.64 7,726.17 1,426.66
Min 35.84 19.60 1,019.36 258.38 1,299.97 1,066.70

Note) : Imported volume of fresh Siitake mushroom, : Imported volume of Mushroom spawn, EXC
t 
: Exchan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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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ends of fresh Shiitake mushroom and mushroom spawn(2000-2022, Unit: ton)
Note) fresh Shiitake mushroom(HSK: 0709592000), mushroom spawn(HSK: 0602909040) Reference) KITA(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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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관세 감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중

국으로부터 신선 표고버섯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40% 또

는 kg당 1,625원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접종배지는

양허 대상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의 관세율인

8%를 기준으로 20년동안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현행 한중 FTA 관세율은

4.4%이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23).

따라서 접종배지 수입량이 한중 FTA 이후 급격하게 증가

한 것은 한중 FTA 양허안에 따라 접종배지에 부과된 관

세가 감축되는 과정에서 접종배지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

로 추정된다.

3.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한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한
한중 FTA 효과 분석 결과

Table 3은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이다. 통계적 측면에서

모형 1의 분석 결과는 한중 FTA와 COVID19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모형 2는

COVID19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

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F-

test 결과, 모형 1과 모형 2는 유의수준 1%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모형의 설명력(R
2
)은 모두

50% 수준이었다

분석결과, 모형 2가 모형 1에 비해 한중 FTA 효과 분석

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모형 1은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해 접종배지 수입량 그리고 환율과

의 관계를 통계적 유의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한중

FTA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한중 FTA의 효

과는 알 수 없다.

이와는 달리 모형 2는 접종배지 수입량, 환율을 비롯한

한중 FTA의 효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모형 2를 해석하면 접종배지 수입량이 1% 증가할 때, 신

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은 0.40%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율

이 1% 상승하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은 4.15% 감소시

킨다. 즉,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형 2의 한중 FTA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중 FTA 이후 접종배지 수입량이 1% 증가할 때,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을 0.25%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한중 FTA가 접종배지의 수입량을 증가시킴

에 따라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

출되었다.

4. 신선 표고버섯과 접종배지와의 관계에 관한 시계열
분석 결과

1)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 검증 결과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접종배지 수입

량 그리고 환율과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

다. Table 4는 각 시계열 변수의 안정성은 ADF를 이용한

단위근 검정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버

섯 수입량, 접종배지 수입량 그리고 환율은 수준(Level)

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Table 2. Changes of Shiitake mushroom and mushroom spawn tariff after Korea-China FTA

Changes of Tariff
(Korea-China FTA) Country of origin

Fresh Shiitake mushroom
(HSK: 0709592000)

- 40% or 1,625won/kg whichever is higher(rate)
- Concession type(E): maintain standard tariff rate Goods Wholly Obtained(WO)

Mushroom spawn
(HSK: 0602909040)

- 8% (currently 4.4%)
- Concession type(20): Tariff-free on January 1st on 20th year of imple-
mentation, eliminated equally each year

Goods Wholly Obtained(WO)

Referenc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산업자원통상부, 2023)

Table 3. Results of estimated models

Model 1 Model 2
Coef.

(t-Statistic)
Coef.

(t-Statistic)

Constant 33.81***
(7.21) 

32.31***
(6.83) 

0.36***
(7.29) 

0.40***
(7.47) 

-4.33***
(-6.67) 

-4.15***
(-6.38) 

-0.10 
(-0.92) 

1.86*
(1.73) 

- -0.25*
(-1.84) 

COVID19 -0.04 
(-0.37) 

0.00 
(-0.02) 

Number of observation 168 168
F-test 45.02*** 37.22***

R2 0.52 0.53
DW test 0.72 0.74

Note) ***: significant level < 1%, **: significant level < 5%, *: significant level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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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변수를 차

분하면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 시

계열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시계열 변수는 차분을 통해 정상 시계열 자료로 전

환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5는 공적분 검정 결과이다. 즉, 2개 이상의 불안

정한 시계열 변수가 선형 결합을 통해 정상 시계열로 전

환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분

석에 사용한 변수인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접종배지 수

입량 그리고 환율은 서로 유의수준 1%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의 변수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VAR 모형보다는 VECM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

르면 단기균형 상태를 파악하는데 VECM모형 보다는

VAR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Faust and Leeper, 1997; Kim, 2017; Lee,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 변수간의 동태적 관

계를 분석하였다.

2)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적정 시차 선정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은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그

것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하여 VAR 모형 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VAR 모형은 변수의

배열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이 접종배지 수입량과 Granger 인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시차는 AIC의

시차 3을 적용하였다.

3) VAR 모형 추정 결과

Glaister(1984)는 충격-반응 분석의 유효성을 얻기 위해

서는 Inverse root of AR(IRA) 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

였다. IRA 분석은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의 안정성

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IRA 검정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석 결과, 각 점이 주어진 원 안에서 존재하여 안정적

인 충격-반응분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의 결과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AR 모형의 충격-반응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g.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의 첫 번째 행은 접종

배지 수입량과 환율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먼저 신선 표고

버섯 수입량에 1%의 자체 충격이 주어지면 2개월 뒤에는

Table 4. Results of unit root test

ADF test
Level (1) (2)

ln( )

Constant -4.16*** -15.31*** -6.75*** 
Trend and 
constant -7.12*** -15.21*** -6.68*** 

None -1.14 -15.39*** -6.80*** 

ln( )

Constant -0.62 -9.03*** -10.11*** 
Trend and 
constant -1.82 -8.97*** -10.02*** 

None 0.84 -8.85*** -10.21*** 

ln( )

Constant -2.31 -5.57*** -10.98*** 
Trend and 
constant -3.27* -5.60*** -10.99*** 

None -0.04 -5.62*** -11.04*** 
Note) ***: significant level < 1%, **: significant level < 5%, *: significant level < 10%,

(Imported fresh Shiitake mushroom), (Mushroom spawn)), EXC
t
(Exchange rate) 

(1): First difference, (2) Second difference

Table 5. Result of cointegration test.

Trace Statistics Max-Eigen Statistics
None 60.34*** 36.05***
At most 1 24.29*** 21.76***
At most 2 2.53 2.53
Note) ***: significant level < 1%, **: significant level < 5%, *: significant level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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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Inverse Root of AR test.

Table 6. Results of Granger causality test.

 Null Hypothesis: Obs F-Statistic
 

81
2.11

 0.16
 

81
1.58

 1.33
 

81
11.11***

 1.93
Note) ***: significant level < 1%, **: significant level < 5%, *: significant level < 10%

Optimum lag length: AIC(3.18*, lag: 3), SC(-2.27*, lag: 3)

(Imported fresh Shiitake mushroom), (Mushroom spawn)), EXC
t
(Exchange rate)

Qit

im
EXCt

EXCt Qit

im

Qjt

im
EXCt

EXCt Qjt

im

Qjt

im
Qit

im

Qit

im
Qjt

im

Qit

im
Qjt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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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3개월부터

다시 수입량이 증가하여 7개월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충

격이 잦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접종배지 수입량

이 1% 증가할 때,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은 즉시 감소하

였으나 3개월부터는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회귀분석이 한중 FTA 이후, 접종배지 수입량에 의

해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그런데 이들

변수와의 동태적인 관계에서는 한중 FTA 이후의 접종배

지 수입량 변화의 충격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을 감소시

켰으나 3개월부터 다시 증가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4개월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면서

12개월 이후에는 충격이 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접종배지 수입량 변화의 충격에 대한 신선 표고버섯 수

입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산 접종배지

를 이용하는 생산자들에 대한 청문조사
4)
를 실시하였다.

접종배지를 이용한 생산자들은 그들이 수입한 접종배지에

서 종종 오염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입

산 접종배지는 갈변처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입이 되

어 3개월간 신선 표고버섯을 수확한다. 그런데 오염이 발

생하면 3개월 동안 신선 표고버섯 생산에 공백이 발생한

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접종배지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하므로 일단 접종배지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다수의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접종배지에

서 오염이 발생하면 그 접종배지는 폐기처분이 되고 이후

3개월간 신선 표고버섯의 생산량은 감소하게 된다. 그리

고 그 공백은 다시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으로 대신하게

된다. 따라서 접종배지 수입량 변화의 충격에 대하여 신

선 표고버섯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반영

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환율 변화의 충격에 대한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은 4개월

까지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5개월에 이르러 수입

량을 증가시켰다. 이후에는 다시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환율의 충격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행은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과 환율 변화에 의

한 충격이 접종배지 수입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충격에 대하여 5개월

까지는 접종배지 수입량이 등락을 거듭하며 감소하였으나

6개월에는 접종배지 수입량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후 신선 표고버섯의 충격이 11개월부터는 잦아들었다.

Fig. 3. Results of impulse-response analysis.

4)
청문조사는 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표고버섯 접종배지 수입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 걸쳐 편의선별법을 이용하여 접종

배지 수입량이 많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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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AR 모형 추정 결과

Fig. 4는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접종배지 수입량 그리

고 환율에 대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

의 결과이다.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충격-반응에 대하

여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지는 것은 신선 표고버섯 자체 수

입량의 변화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 충격

에 대한 기여도는 감소하여 7개월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

의 반응에 대하여 접종배지 수입량은 초기에는 기여도가

없었으나 점차 상승하여 6개월부터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

이고 있다.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변화에 접종배지 수입량의 영

향이 접종배지 수입량에 대한 신선 표고버섯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선 표

고버섯 수입량의 변화를 접종배지 수입량이 잘 설명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적 요

본 연구는 한중 FTA 이후 신선 표고버섯의 수입량이

감소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에 대

하여 접종배지 수입량과 환율을 이용하여 계량경제적 방

법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1월부터 2022

년 12월까지 월별 시계열 자료이다. 분석 결과, 신선 표고

버섯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접종배지

수입량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에서 접종배지는 관세를

감축하는 양허대상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세

감축이 이루어지면 수입가격 또한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

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

입 접종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은 국내산으로 인정받는

다. 따라서 낮은 수입가격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

진 수입 접종배지를 이용한 표고버섯의 생산이 중국산 신

선 표고버섯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매력적일 것이다. 이러

한 결과는 VAR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았다. 다만,

신선 표고버섯 수입량의 동태적 변화에서는 접종배지 수

입량 변화의 충격이 표고버섯 수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수입산 접종배지

가 오염되어 폐기처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또는 국산 접

종배지의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이 감소한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

종배지의 원산지에 따른 신선 표고버섯 생산량을 관측하

고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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