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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온 한편 늘어나는 인구를 

성공적으로 잘 부양해 왔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하였고,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부터 무역패턴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식량

안보상 중요한 품목들을 여전히 자급하고 있지만, 유지종자(대두 등)와 같은 일부 품목들

에 대해서는 시장을 개방하여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돼지고기, 유제품, 옥수수, 원당 등과 

같은 품목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중국 국내시장에서는 

2000년 이후 식품 소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중국은 국내시장을 부양하는데 필

요한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 물, 그리고 심지어는 농업노

동력의 제약으로 인해 향후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대응이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제품의 수출 증가로 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상(환율하락)된 결과 농산물 수입이 보다 매력적이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농업정책은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들을 통

하여 식량안보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도 농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어왔다. 더

욱이 중국의 식품 소비추세를 살펴보면, 칼로리 및 단백질 섭취량 측면에서 소득이 훨씬 

 * 본고는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I의 ‘Feeding China: Prospects and Challenges in the Next 

Decade’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bsyoon@chungbuk.ac.kr 043-261-2589).



2013년 세계농업전망

2 | 2013. 6

더 높은 OECD 국가들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민소득 증

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지속되겠지만, 과거보다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과거 중국 농업이 이룩해온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10년간 중국의 농업

분야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전망해 보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수요와 공

급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향후 중국 

농업이 직면하게 될 도전과 과제는 비단 중국 내부의 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농산물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중국 농업의 성과와 현황

  중국 농업부문의 성장은 1970년대 후반에 실시된 경제 및 농촌개혁 이후 빠르게 가

속화되었다. 1인당 농업생산은 1961-1978년 동안 매년 1.1% 완만하게 성장하였으나, 

1978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균 3.8%가 넘게 성장하였다. 특히 작물 생산량은 매년 

2.9% 성장한데 비해 축산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매년 5.6% 성장

을 거듭하였다<그림 1 참조>. 축산물 수요는 특히 1986년 이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

하였으나, 그 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육류 소비량이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수요 증가가 둔화되었다. 농산물 생산량 증가세는 지난 10년에 걸쳐 둔화되었으나, 여

전히 매년 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평균치인 

1.7%의 약 2배에 달한다.   

그림 1  중국의 농축산물 생산량 추이(1963-2011년)

             ▬ 농산물                 - - - 작물                   ▬․▬ 가축

                                                (2004년 6월=100 기준)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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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1978년 305백만 톤에서 2012년 590백만 톤으로 93% 증가하였

다. 같은 기간 동안 원면 생산량은 2배, 유지작물은 5배, 당료작물(sugar crops)은 4배, 

채소는 34배나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작물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는 경지면적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와 다모작(multiple cropping)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졌

다. 각 작물의 단수는 소맥 2.3%, 옥수수 1.7%, 쌀 1.2%, 그리고 대두 1.2%의 연간 증

가율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였다. 다모작률, 즉 총 경지면적 대비 총 수확면적의 비

율은 2011년 135%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동기간 축산 및 어류가공품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였는데, 육류 8배, 우유 16배, 그리고 수산물은 11배 증가하였다.

그림 2  중국의 농축수산물 생산량(1978-2011년)

▬▬ 곡물  ---- 당료작물  ▬ ▬ 과일 - - - 원면 ▬▪▬ 유지작물  ▬▪▪육류 - ▪ - 수산물 ▪▪▪우유 

        백만 톤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후 농촌지역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

며,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어 왔다. 2011년 농촌주민의 1인당 연소득은 불변가격 기

준으로 1978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이처럼 소득 증가에 기여한 

주요 요인들은 농업 생산의 증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소득 증가,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가, 농업세 폐지 및 농업보조금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소득 증가와 농산물 생산량 증가 덕분에 영양결핍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에 영양결핍자의 수를 추계하였을 때, 인구의 21%인 약 254백만 명이 영영결핍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인구가 약 196백만 명이나 더 늘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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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 농촌주민의 1인당 연소득 증가 추이(1978-2011년)

          1978년=100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표 1  중국의 식량부족 실태 - 영양결핍 인구수

구분/년도 1990-1992 1999-2001 2004-2006 2007-2009 2010-2012

인구수
(백만명)

254 187 176 158 158

비율
(%)

21 14 13 12 12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4  OECD 평균 대비 중국의 1인당 칼로리 및 단백질 공급량 비율

         ▬  칼로리                    - - - 단백질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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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영양결핍자 수는 인구의 12%인 158백만 명으로 감소하였다<표 1 참

조>. 중국은 영양결핍을 줄이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양결핍자

의 수를 더욱더 줄이는데 상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일일 칼로리 및 단백질 이용량은 2009년 기준 각각 3,038kcal와 94g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2009년 OECD 평균인 3,402kcal와 104g과 비교된다. 1978

년 이후 OECD 평균 대비 중국의 칼로리 이용량은 66%에서 89%로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특히 단백질 섭취량의 비율은 OECD 평균 대비 53%에서 90%로 상승하였다. 

실질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패턴도 크게 변화하였다. 중국 농촌가구의 엥겔계수(식

품에 할당된 지출비중)는 1978년 68%에서 2011년 40%로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소비패

턴은 보다 많은 축산물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농

산물 무역의 대폭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농산물 무역

액(수입액 및 수출액의 합계)은 279억 달러에서 1,557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17%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 농업의 무역의존도는 2001년 15%에서 2011년 21%로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의존도는 6%에서 13%로 2배나 증가하였다. 중국의 농산물 및 

식품분야의 순 무역수지 적자액은 2011년 185억 달러에서 2012년 310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은 강력한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요와 공급이 다함께 빠르게 증가하면

서 주요 곡물(소맥, 쌀, 잡곡)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급도를 달성해 왔다. 이들 주요 곡

물은 식량안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주요 곡물의 자급도(소비량 

대비 순수출량 비중)는 1995년 이후 품목별로 거의 예외 없이 0.95에서 1.05사이의 범

위에 머물러왔다<그림 5 참조>. 그러나 주요 곡물의 높은 자급도는 제한된 농지를 두

고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다른 작물들의 수입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예컨대, 중국은 

유지종자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바뀌어 2011-12년에는 54%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기

록하였으며, 유지종자의 자급도는 2011년까지 0.5이하로 하락하였다. 중국은 유지종자

를 수입함으로써 28백만 ha의 농지(중국의 유지작물 단수를 고려하여 계산)를 유지작물

을 재배하는데서 전환하여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할애할 수 있었다. 유지작물과 마

찬가지로 원면, 당료작물(사탕무, 사탕수수 등), 서류(감자, 고구마 등)의 경우도 식량안

보에 필요한 품목에 농지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면서 수입의존도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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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의 주요 농산물 자급도(1990-2012년)

 소맥      잡곡      쌀     유지종자     원면     원당      식물성 유지

  주:  자급도는 소비량 대비 순수출량의 비율로 계산됨. 0은 완전 자급, -1은 국내 총소비량이 전적으로 순수입량에 의존함을 
가리킴.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은 축산물 중 육류에 대해 자급에 가까운 무역수준을 유지해왔다<그림 6 참

조>. 중국의 2012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소비량의 1%에 불과했지만, 물량 규모로는 약 

60만 톤이나 되었다. 이러한 수입량은 전 세계 돼지고기 교역량이 약 780만 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물량이다. 최근에는 멜라민 파동 이후 우유 및 유가공 부문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유제품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6  중국의 축산물 자급도(1990-2012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양고기        유제품

  주: 자급도는 소비량 대비 순수출량의 비율로 계산됨. 0은 완전 자급, -1은 국내 총소비량이 전적으로 순수입량에 의존함을 가리킴.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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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업부문은 계획경제에서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로 이행되어 왔다. 농산물 

가격은 과거 지방정부에서 결정되었으나, 이러한 관행이 바뀐 지 오래다. 중국에는 현재 

4,300개가 넘는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으며, 그 중 950개가 넘는 도매시장이 연 수익 1억 위

안(CNY)1) 이상을 올리고 있다.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시장정보의 역할의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 농림부는 2012년부터 생산자, 도 소매에 이르는 가격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 중국 농업부문의 전망(2013-2022년)

  중국은 지난 30년간에 걸쳐 매년 8～12%의 경제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어느 모로 보

나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해왔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수출주도형 산업, 대규모 공공투

자, 그리고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2)에 의해 견인되었다.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은 중국이 노동집약적 제품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한 결과 원료를 수입하는 

대신 부가가치 완제품을 대량 수출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향후 10년 동안에는 경

쟁력이 하락하여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의 GDP 성장

률은 현행 8%수준에서 향후 10년간에는 6%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수요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다른 거시경제적 변화 요인들

은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대응을 보다 제한하게 될 것이다. 첫째로, 중국의 환율, 특히 

실질환율이 평가절상 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율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

로 보이는데, 환율하락은 위안화(CNY)로 표시된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고 달러화로 표

시된 수출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다. 둘째로, 임금률이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에서도 상승되어 왔다는 점이다. 임금상승

은 농장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소매부문에 이르는 전 유통시스템에 걸쳐 생산

비 상승을 가져온다. 인구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인구는 향후 10년에 걸쳐 계속해

서 감소하여 임금상승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은 농

업 순소득을 하락시키는 한편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중국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면

방직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중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1) 2013년 6월 12일 매매기준율 기준 한화 약 184억 원(1위안=184.07원).
 2)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에 따라 부양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말한다. 중국은 1979년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시행하여 출산율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출산률이 하락하는 초기에
는 전체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부양인구가 줄고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남으로써 저축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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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년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1년

농촌지역

곡류(비가공) 262.1 256.1 250.2 208.8 170.7

육류 및 가금류 12.6 13.1 17.2 20.8 20.9

유제품 1.1 0.6 1.1 2.9 5.2

생선 2.1 3.4 3.9 4.9 5.4

식물성 유지 3.5 4.3 5.5 4.9 6.6

채소 134 104.6 106.7 102.3 89.4

도시지역

곡류(비가공) 158.4 117.6 99.8 93.3 97.8

육류 및 가금류 25.2 23.7 25.5 32.8 35.2

신선 우유 4.6 4.6 9.9 17.9 13.7

생선 7.7 9.2 11.7 12.6 14.6

식물성 유지 6.4 7.1 8.2 9.3 9.3

채소 138.7 116.5 114.7 118.6 114.6

표 2  중국의 도시와 농촌지역의 식품 부류별 소비량

                                                          (단위 : kg/인/년)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3)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농촌인구는 1992년 사상 최고치인 844백만 명에 도달한 후 2012년에는 695

백만 명으로 150백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UN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인구

는 2022년까지 1억 명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그 결과 중국의 농촌지역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노임도 훨씬 더 비싸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큰 폭의 인구감소는 농업노동, 농장경영 구조, 농지관리, 그리고 특히 농촌경제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도시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식품 수요패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UN에 의하면,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까지 약 38백

만 명이 증가하여 1,392백만 명이 될 전망인 한편, 도시인구는 138백만 명이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2011년에 도시 거주자의 평균 순소득은 농촌 거주자 순소득의 약 3배에 달

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의 식품 소비패턴은 현저하게 다르다. 소

득이 높은 도시지역의 식품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육류, 유제품 및 

생선의 소비량도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는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를 가

져와 사료곡물 및 고단백 사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성을 담

보하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유통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3) 루이스 전환점(Lewis turning point)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해온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경제발전 단계를 
일컫는 개념이다.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기 전에는 농촌지역의 값싼 잉여 노동력이 도시의 산업분야로 유입되면서 저임금을 바
탕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지만,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게 되면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되면서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수익 축소, 투자 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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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농촌지역에서 양질의 노동력 투입이 희소해지고 보다 비싸지는 문제와 더불

어 토지와 수자원 문제가 농산물 생산의 확대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

국의 경지면적 규모는 세계 3위이지만, 1인당 경지이용 가능면적(0.09ha)은 전 세계 평

균(0.22ha)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0.35ha)의 약 1/4 수준이다. 

  최근 중국의 경지면적은 빠르게 감소해 왔다. 중국 토지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총 경지면적은 121.7백만 ha로, 1997년의 129.8백만 ha에서 6.2%나 감소하

였다<그림 7 참조>. 제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동안에는 주로 경작지를 생태계

획지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11차 5개년 계획

(2006-2010년) 동안에는 경지면적의 추가적인 감소를 막는 한편 120백만 ha의 경지면

적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최소 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

년) 하에서는 120백만 ha의 최소 한계선이 2015년까지 계속 적용되며, 최소한 2022년

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시화 증가에 따른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 경지

면적 확대는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다모작률(multi-cropping rate)이 최고치에 가까운 만

큼 향후 경지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중국의 경지면적 추이(1997-2008년)

 ▬ 총경지면적 - - - 1인당 경지면적
 백만 ha                                                                                                     ha/인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에서는 경지면적의 감소와 더불어 토질 저하의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전

체 경지면적 가운데 78.5%는 생산성이 낮은 농지이고, 38.7%는 침식상태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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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중국의 수자원 현황(2000-2011년)

     총 수자원량              1인당 수자원량

조 ㎥ ㎥/인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6.3%는 매우 건조하고, 26.2%는 경작 적합성이 낮은 침수지역으로 10.9%의 경지는 

염류가 축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북부의 오아시스(Oasis) 농업지역4)에서 염류화(鹽

類化) 문제는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풍식(wind erosion) 및 사막화가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강우량 감소, 지표 유출수 및 지하수 고갈 등의 영향으로 

북부지역, 특히 북부 농업 및 축산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풍식 및 사막화 문제에 직

면해 있다. 많은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하수, 쓰레기, 기타 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산이나 공장 

근처의 농지도 다양한 오염원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약 20%가 정도의 차이는 다르지만 오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 생

산성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환경훼손을 치유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강수량이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다 연간 편차가 커서 물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의 총 수자원량은 세계 4위이지만, 1인당 수자원량은 2000-11년 기준 전 세

계 평균의 1/4에 불과했다. 1인당 물 공급량은 2000년 2,194㎥에서 2011년에는 1,730㎥

로 줄어들었으며, 1인당 연평균 수자원 량은 2,306㎥에 불과했다<그림 8 참조>.

  중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물 사용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전체 물 사용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기후변화의 환경 하에서 

농업용수의 감축은 식품 생산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4) 오아시스 농업(Oasis agriculture)은 건조한 사막지역에서 관개(灌漑)를 통해 짓는 농사를 말한다. 중국 북부의 신장(新疆), 칭

하이(靑海)성, 간쑤(甘肅)성 등에서 오아시스 농법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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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불액                소비자로부터의 이전액

                 - -◆- -  중국의 %PSE            …◆…  OECD 평균 %PSE 

중국에서는 곡물 1톤을 생산하는데 1,300㎥의 물이 소비되는데 반해 선진국에서는 같은 

양의 곡물을 생산하는데 1,000㎥이하의 물이 소비된다고 한다. 수질오염과 관련된 문제

들을 포함하여 물 부족 문제는 향후 양식업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10년간에 걸쳐서도 현행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은 국내 농업부문의 개혁을 촉진해 온 반면 중국의 생산

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5)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그림 9 참조>. 

이것은 보조금 및 가격지지의 형태로 생산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전이 이루어져 왔음

을 의미한다. 중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지만, 2000

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함으로써 농민들과 농촌지역사회를 지지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에서 생산자지지의 수단은 주로 최저보장가격으로 쌀과 밀을 수매해 

주고, 시장개입을 통해 지원되는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에게로 이전되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9  중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 수준 및 구성(1995-2012년)

10억 달러                                                                                                        %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5) 생산자지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는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으로 인해 소비자 및 납세자로부터 생산자에게
로 이전(transfer)되는 총화폐금액을 말한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정책이 없을 경우와 비교한 가상적인 생산자 수입 증
가분을 의미한다. 보다 쉬운 비교를 위해 PSE가 농가수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PSE가 흔히 사용된다. %PSE가 높

다는 것은 결국 농업에 대한 지지수준이 높고 시장지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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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품목을 생산하여 농가가 수취하는 총금액 대비 해당 품목에 대해 소비자 및 납

세자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의 비중, 즉 단일품목생산자이전액(producer single commodity 

transfer,  SCT)은 품목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면, 소맥, 우유 및 원당은 

20%가 넘는 반면 수출용 사과와 땅콩은 0%이고, 계란의 경우는 심지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중국의 단일품목 생산자 이전액(SCT), 2010-2012년

                                                               (단위 : %)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 중국의 농산물 수급전망(2013-2022년)

중국의 농산물 수급전망에 관한 핵심사항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 증가가 생산 

증가를 초과함으로써 향후 10년에 걸쳐 농산물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예

상된다<그림 11 참조>. 지난 10년 동안에도 농산물 생산은 매년 3.2% 증가한데 비해 

소비는 3.4% 증가함으로써 소비 초과의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향후 10년간에 걸

쳐서도 농산물 생산은 매년 1.7% 증가하는데 반해 소비는 1.9% 증가하여 완만하게나

마 중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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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중국의 곡류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 추이(2003-2022년)

                소맥면적           잡곡면적          쌀 면적

          - -◆- -  소맥 단수       --◆--  조곡 단수         ◆    쌀 단수

천 ha                                                                                                      톤/ha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11  중국의 농산물 생산 및 소비 추세(1996-2022년)

▬  생산 - - -  소비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1. 곡류

중국의 소맥 생산량은 2022년까지 127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

치는 기준년도인 2010-2012년의 생산량보다 약 8%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2003-12년

의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다. 2022년까지 소맥 재배면적은 기준년도보다 1% 감

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국 생산량 증가는 단수 증가에 기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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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중국의 곡물 생산량 및 재고이용률(2003-2022년)

               소맥생산량         잡곡생산량         쌀 생산량

          - -▲- - 소맥 재고이용률    ◇   잡곡 재고이용률     ◆   쌀 재고이용률

백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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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소맥의 연평균 단수 증가율은 불과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치

는 지난 2003-12년의 증가율인 2.3%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그림 12 참조>. 소맥 재배

면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향후의 핵

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맥 재고량은 2022년까지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 증가

율은 지난 5년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2003년 이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까지 소맥 재고량은 51백만 톤에 이르고, 재고이용률은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인 40%

로 전망된다.

  중국의 잡곡 생산량은 2022년까지 기준년도(2010-12년)보다 28% 증가한 257백만 톤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참조>. 잡곡 재배면적은 기준년도보다 6%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옥수수 재배면적은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잡곡의 단

수는 과거 추세보다 훨씬 낮은 연평균 1.5%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토지 확보를 둘

러싼 경쟁, 토질 문제 등이 생산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잡곡의 경작

면적 비중은 보다 증가할 것이다. 옥수수를 비롯한 잡곡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핵심 

동인은 축산부문의 성장에 따른 사료 수요의 증가이다. 2022년 잡곡 재고량은 2013년

보다 약 1% 적은 56백만 톤으로 전망된다. 잡곡의 재고이용률은 2013년보다 3% 낮은 

23%로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쌀 생산량은 2022년까지 기준년도(2010-12년)보다 1% 감소한 137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3 참조>. 2022년까지 쌀 생산량 증가율은 연평균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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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국의 소맥과 쌀 용도별 소비량

           식용          사료용         기타용도

                                                                          백만 톤

소맥 2010-12년

소맥 2022년

쌀 2010-12년

쌀 2022년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년간 평균 2.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쌀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 주된 요인은 쌀 수확면적이 매년 

-0.5% 감소하는 한편 쌀의 단수 증가는 연간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쌀 재고량은 2022년까지 100백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는 한편 재고이용률은 70%로 하

락할 전망이다.

  중국의 소맥 소비량은 2022년까지 129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참

조>. 소맥은 주로 식용으로 소비되고 2022년까지 식용 소비량의 비중이 약 63%를 차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의 비중보다 3% 낮아지는 것인데, 그 이

유는 보다 많은 소맥이 사료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1인당 식용 소맥 소비량은 

2013년보다 약 1kg 감소한 59kg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6kg 적은 것이다. 사료용 소맥 소비량은 과거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증가하여 2022년

까지 30백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 이러한 수치는 총 소비량의 23%에 해당하며 2013년

에 비해서는 약 2%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사료용 소맥 소비량은 사료 수요의 증가 및 

잡곡가격에 대비한 소맥가격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2003년에 5.5백만 톤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26백만 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타 용도의 소맥 소비량은 2013

년 15백만 톤에서 2022년 17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쌀 소비량은 2022년까지 매년 0.3%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쌀은 주로 식

용(78%)으로 소비되고, 2022년 소비량은 2013년의 106백만 톤보다 약간 더 증가한 107

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4 참조>. 그러나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0.2% 감소하여 2022년에는 76.5kg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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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추세를 이어가는 것인데, 중국 소비자들이 쌀 외의 다른 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을 

늘려가는 소비행태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의 잡곡 소비량은 2022년까지 기준년도(2010-2012년)보다 35% 증가한 270만 톤

에 이를 전망인데, 그 주된 요인은 사료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그림 15 참조>. 연간 

증가율 전망치 2.1%는 지난 10년 동안 시현되었던 증가율 5.2%보다 낮은 것인데, 그 

주된 원인은 옥수수가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용 수요는 19백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 이러한 수치는 2022

년까지 1인당 2kg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잡곡의 사료용 총 소비량은 2022년까지 

매년 2.6% 증가하여 176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2.6%의 소비 증가율은 비

반추동물(非反芻動物; 돼지, 닭, 토끼 등과 같이 위장이 한 개로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 고기 생산량 증가율인 2.5%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그림 15  중국의 잡곡 용도별 소비량

  식용       사료용        기타용도

                                                                     백만 톤

2010-12

2022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 곡물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지만, 곡물 수입량

은 쌀을 제외하고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소맥 수입량은 기준년도(2020-12년)

의 2.1백만 톤보다 증가한 2.8백만 톤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8%의 자급률을 유지할 전망이다<그림 16 참조>. 잡곡 수입량은 13.2백만 톤에 이를 

전망인데, 이러한 물량은 중국의 관세할당(TRQ)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수입량 증가는 주로 사료에 대한 수입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잡곡 수

입량은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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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소맥 및 잡곡과는 대조적으로 쌀 수입량은 기준년도(2010-12)의 평균치보다 

적은 1.5백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11-12년 동안의 급격한 곡물 수입량 증가는 

충분한 수준의 국내 공급량 및 재고량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6  중국의 곡물 수입량(2003-2022년)

  소맥       쌀        잡곡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2. 유지작물 및 유지제품

  중국에서 유지작물은 다른 작물들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에 의한 지지(보조)가 덜 이

루어질 뿐만 아니라 관세도 낮은 수준이다. 유지종자의 생산량은 2022년까지 기준년

도(2020-12년)보다 약 8% 더 많은 48백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과 

비교할 때, 생산량의 증가는 주로 경작면적의 소폭 증가(유채 제외)에 힘입어 완만하

게 증가할 전망이다. 유지작물 단수의 연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의 증가율 1.3%보다 

약간 낮은 1.1%로 전망된다<그림 17 참조>. 대두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인해 2022년

까지 13.5백만 톤(2013년 대비 14% 증가)에 도달하여 2003-12년간의 하락추세에서 벗

어날 전망이다. 유채 재배면적은 현재 수준보다 약 2% 낮은 6.9백만 ha로 감소할 전망

인데, 그 주된 이유는 재배면적 증가에 드는 한계비용이 높고 옥수수와 같은 경합 작

물의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유채의 단수는 매년 1.3% 증가하여 2022년에는 기준

년도(2010-12년)보다 약 11% 증가한 13.7백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유지작물인 땅콩의 생산량은 2022년까지 13.7백만 톤(2013년 대비 15% 증가)에 

이를 전망이며, 단수의 연간 증가율은 1%로 예상된다<그림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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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중국의 유지작물 재배면적 및 단수 추이(2003-2022년)

      대두면적         유채면적          땅콩면적

             - -◆- - 유채 단수      --◆--  땅콩 단수         ◆   대두 단수
백만ha                                                                                                     톤/ha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에서 유지작물의 소비 증가는 더불어 재고량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2022

년까지 유지작물 재고량은 18.3백만 톤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불과 0.1%의 연간 성장률을 반영한 것이며, 지난 10년간의 성장률 16.5%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유지작물의 재고이용률은 최근 수준보다 2～3% 낮은 14.2% 수준에 

접근할 전망이다.

그림 18  중국의 유지작물 생산량 및 구성 비중(2003-2022년)

  대두       유채        땅콩        기타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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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식물성 유지 생산량은 국내산과 수입산 원료에서 추출한 것을 모두 포함하

여 2022년까지 25.7백만 톤(기준년도보다 21%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9 

참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율 5.4%보다 훨

씬 낮은 1.7%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물성 유지의 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

안의 증가율 4.5%의 1/3 수준인 1.6%가 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식물성 유지는 주로 식

품으로 소비되며, 소비량은 2022년까지 36.6백만 톤(2013년 대비 16% 증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1인당 소비량은 26kg(2013년 대비 13%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연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 10년 동안의 증가율 4.0%보다 낮은 1.4%로 전망된다.

그림 19  중국의 식물성 유지 생산량, 소비량 및 수입량(2003-2022년)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 유박(油粕) 생산량은 2022년까지 약 75백만 톤(기준년도 대비 21%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박 생산량은 계속해서 국내산 및 수입산 유지종자의 가공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유박 생산량의 연간 증가율은 2003-12년간의 증가율 7.4%보다 현

저히 낮은 2.0%로 전망된다.  

  중국의 유지종자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반

면 수입량은 기준년도(2010-12년)보다 41% 증가한 83백만 톤에 달할 전망이며,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교역량의 59%(기준년도 대비 약 5% 증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유지

종자 수입량의 증가는 가공부문의 성장 둔화로 인해 지난 10년간의 증가율에 비해 둔

화될 전망인데, 이것은 유박 및 식물성 유지의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데 기인한다. 유

지종자 수입량의 연간 증가율은 지난 10년간의 13.3%보다 크게 낮아진 2.6%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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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물성 유지의 수입량은 연간 1.6%(지난 10년간의 증가율 3.5%의 절반 이하)씩 증

가하여 2022년에는 11.4백만 톤(기준년도 대비 25% 증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

국은 식물성 유지 수요량의 상당부분을 수입 유지종자의 가공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

기 때문에 연간 식물성 유지 수입량의 증가는 생산량 및 소비량의 증가보다 다소 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3. 채소 및 과일류

  중국의 1인당 채소 소비량은 지난 10년 동안 매년 6%의 증가를 기록한 한편 과일 

소비량은 3.5% 증가하였다<그림 20 참조>. 향후 10년에 걸쳐서도 채소 및 과일 생산

량은 2～3% 범위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용수 및 노동력의 제약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

화될 것이다. 2011년 기준 채소와 과일의 재배면적은 각각 20백만 ha와 12백만 ha로 

전체 작물 재배면적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채소 및 과일 재배면적은 2022년까지 38

백만 ha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족한 경지 및 수자원을 둘러싸고 다른 작물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림 20  중국의 1인당 채소 및 과일 소비량(1990-2022년)

▬ 과일 - - - 채소
Kg/년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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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중국의 원면 생산량, 소비량 및 순수출량(2003-2022년)

             수요량             생산량        ◆  수출량 

백만 톤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4. 원면

  중국의 원면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로 인해 2022년까지 5.8백만 톤(기준년도 대

비 17% 감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원면 수확면적은 기준년도(2010-12년)

보다 20% 줄어들 전망이다. 단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

폭이 둔화되어 2022년에는 1.40톤/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중국의 원면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 추이(2003-2022년)

▬ 원면 재배면적 ◇ 원면 단수
천 ha                                                                                                        톤/ha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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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국내 섬유제품 소비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면방제품의 국제경

쟁 심화, 특히 인도와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중국의 원면 소비

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총 원면 사용량은 매년 0.4% 감소하여 2022년에

는 8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추세와 크게 다른 

것이다<그림 22 참조>.

3.5. 육류

  중국의 육류 생산량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1.5% 증가하여 2022년에는 93백만 톤

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년간 매년 2.3% 증가한 것에 비하면 다소 낮

은 것이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매년 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가금육과 

양고기는 각각 1.9%와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쇠고기는 매년 1.7%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육류 소비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각 육

류의 생산 증가율도 지난 10년간에 비해 보다 둔화될 전망이다. 전체 육류생산 비중을 

놓고 보면, 돼지고기가 63%로 단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가금육 25%, 

쇠고기 7%, 그리고 양고기 5%의 순이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중국의 육류 생산량(2003-2022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백만 톤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 육류부문에서 소비 증가는 생산 증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총 육류 소

비량은 지난 10년간의 증가율 2.5%보다 낮은 1.6%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1인당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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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은 2022년까지 매년 7kg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가 육류 소비 증가

분의 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가금육은 매년 1.7% 가장 빠른 속도로 소

비 증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1인당 연간 총 육류 소비량은 54kg으로 전망되

는 한편 OECD 국가들은 64kg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 중국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비량이 34kg인데 비해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비량은 22kg으로 전망된

다. 한편 가금육의 경우 중국이 1인당 연간 14kg을 소비하는데 비해 OECD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28kg을 소비하며, 쇠고기의 경우는 중국이 1인당 4kg을 소비하는데 

비해 OECD 국가들은 14kg이나 소비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생선 소

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육류와 생선의 소비량을 합쳐서 계산하면, 1

인당 소비량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비량이 서로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4  중국의 OECD 대비 1인당 육류 소비량(1996-2022년)

 kg/인/년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 육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육류 수입량은 매년 3% 증가하여 2022년

에는 1.7백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육류 수입의 증가를 뒷받침하

는 핵심 요인은 인구 및 소득의 증가, 그리고 육류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다

는 점이다. 특히 쇠고기는 매년 7%의 수입 증가율을 나타내어 수입부문 중 가장 빠른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그림 25 참조>.

  중국 육류    OECD 육류     중국 육류+생선    OECD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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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중국의 유제품 생산량(2003-2022년)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그림 25  중국의 육류별 수입량(2003-2022년)

백만 톤                                                                                               백만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3.6. 유제품

  중국의 우유 생산량은 연평균 2.4%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58백만 톤에 도달할 전

망이다<그림 26 참조>. 비록 향후의 우유 생산량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경험했던 

6.9% 수준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낙농부문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 중 하나이다. 

낙농부문의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지난 2008-09년 멜라민파동 이후 유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우유        신선유제품(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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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가공의 연계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제품 가운

데 전지분유와 치즈 생산량은 32%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한편, 탈지분유와 버터

는 각각 3%와 21%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국의 유제품 소비량은 기준년도(2010-12년)보다 약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

만, 이러한 수치는 지난 10년간에 비하면 훨씬 둔화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기준년

도의 소비량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유제품의 소비량

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선유제품이 그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

하게 될 것이다.

  1인당 버터 소비량은 2022년까지 매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치즈 3%, 

신선유제품 2%, 탈지분유 3%, 전지분유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7 참조>. 

이러한 소비 증가는 국민소득의 증가, 새로운 소매제품 및 가공효율을 앞 다퉈 도입하

는 다국적기업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학교 우유소비를 촉진하는 정부정책 등에 의해

서 주도된다.   

그림 27  중국의 유제품 소비량

 2010-12년              2022년 
    백만 톤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중국의 유제품 수입량은 2022년에 기준년도 대비 약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8 참조>. 유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예상되며, 탈지분유

와 전지분유의 수입량이 전체 유제품 수입량의 88%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제품

들은 동물성 단백질 및 지방을 필요로 하는 식품의 가공과정에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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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중국의 유제품 품목별 수입량(2003-2022년)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천 톤                                                         

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OECD. 

4. 결론

  전 세계 인구의 1/5을 거느린 중국은 그동안 식량자급 목표, 특히 식량안보상 민감

한 품목인 소맥, 쌀 및 식물성 유지의 자급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왔다. 토질 저하, 수

자원 고갈, 환경오염, 농촌 인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들이 중국 농업이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겠지

만, 중국은 향후에도 농산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식량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농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가를 실현하는 일이 중국 농업의 최우

선 과제로 남아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농업 생산성 증대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2022년까지 중국의 

생산성 증가폭은 과거보다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몇 가지 농산물에 대해 시장개방을 단행하였고, 향후에도 수요 증가를 충족

시키기 위해 농산물 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중국뿐만 아니

라 많은 나라들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시장이 점점 더 통합된 

시장으로 나아감에 따라 정책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정보 공유가 중요

하다.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세계 인구를 지속적으로 부양하는데 필요한 세계 자원을 가

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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