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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두 수급 변화와 

대두관련 정책*

이  상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론1)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대두 시장을 장악해왔던 국가는 미국이었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이들 남미 

국가들의 대두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세계 대두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하락하

고 있다. 또한 대두 수입국들이 유전자변형대두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 

대두 교역의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수급변화와 대두관

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미국 대두산업의 향후 경쟁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

점을 발굴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대두산업 개황

2.1. 미국의 대두 수급 변화와 주요 생산지

  미국의 대두경작은 콘벨트(CornBelt) 지역에서 17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두가 미국의 주요 작물 중 하나는 아니었

 * (shlee@krei.re.kr). 본고는 Lee(2014)의 2장을 중심으로 번역 및 요약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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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시절 대두는 질소고정작물(Nitrogen-fixing crop)로서 윤작되고 있었으며, 방목형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다. 대두 경작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

으며, 1939년에는 미국의 대두 생산이 9,000만 부셀(Bushel)에 이르게 된다. 특히, 제2

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지류의 수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미국의 대두 생산은 

급격히 늘어가게 된다(Hymowitz 1990). 미국의 대두 생산은 1940/41년1)에 7,800만 부

셀에서 이듬해에 1억 7,020만 부셀로 증가하게 되고, 1942/43년에는 1억 8,750만 부셀

에 이르게 된다. 1940년 전까지만 하여도 재배면적 대비 수확면적의 비율이 절반에 

불과하였으나, 1940년대에 들어서는 수확면적이 재배면적의 80%~90%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1951/52년에 2억 8,380만 부셸이었던 미국의 대두 생산은 1960/61년에는 5억 5,510만 

부셀, 1979/80년에는 22억 6,100만 부셀에 이르게 된다. 미국의 대두 재배면적도 

1960/61년에 2,440만 에이커(Acre)에서 1979/80년에 7,140만 에이커로 증가하였다. 1980

년대 미국 정부가 옥수수, 면화 등 타 작물의 생산증진에 주력하면서 대두재배면적의 

성장이 정체되기도 하였기만, 1990년대 초 이후, 세계 대두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의 

대두 재배면적과 대두 생산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그림 1 참조>. 경작지 확

대가 한계에 이르면서 2000년 이후 대두 재배면적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

수의 증가로 인하여 대두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대두 수급동향
(백만 부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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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NASS(2013).

 1) 작물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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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3년 기준 미국의 대두 총생산량은 30억 1,500만 부셀이며, 미국의 대두 재배면

적은 7,700만 에이커이다. 미국에서 대두는 31개주에 걸쳐 생산되고 있는데, 그 중 일

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주리, 오하이오가 속한 콘벨트 지역은 미국의 최대 대

두생산지역으로 2012/13년에 13억 8,200만 부셀의 대두를 생산하였다<그림 2 참조>. 

그 밖에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가 속한 플레인스(Plains) 지역

에서 5억 9,300만 부셀을,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이 속한 레이크스(Lakes) 지역에서 

4억 5,700만 부셀을, 알칸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가 속한 델타(Delta) 지역에서 2억 

7,500만 부셀을 생산하였으며,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테네

시, 텍사스가 속한 사우스(South) 지역, 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캐놀리나, 사우스캐놀

리나, 버지니아가 속한 아틀란틱(Atlantic) 지역에서도 대두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2  미국 대두 주요 생산지

  주별로 살펴보면, 아이오와가 2012/13년에 4억 1,400만 부셀로 가장 많은 대두를 생

산하였고, 이어서 일리노이에서 3억 8,400만 부셀을 생산하였다. 적합한 기후환경, 유

전자변형대두 종자의 보급, 옥수수-대두 윤작의 확산은 1990년대 중반이후 전통적 사

료작물 생산지인 콘벨트, 플레인스, 레이크스 지역의 대두 재배면적과 대두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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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의 주요 대두 생산지별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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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NASS(2013).

2.2. 미국의 대두제품 수급 동향

  미국에서 대두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가축과 가금류 생산에 중요한 사료로 

사용되었으며, 육류 소비 증가에 따라 대두박 생산도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미국 내 

대두박 생산량의 70%~9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수출되고 있다<그림 4 

참조>. 1970/71년에 미국의 대두박 생산량은 1,800만 톤이었으나, 2012/13년에는 3,820

그림 4  미국의 대두박 수급동향
(백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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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ER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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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대두박 소비량은 동기간 1,350만 톤에서 2980만 톤으로 증가

하였다. 반면, 대두박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1970/71년에는 460만 톤을 수

출하였고, 2012/13년에는 870만 톤을 수출하였다.

  반면 대두유의 경우, 생산량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두유 소비의 증가에 따라 대두유 생산도 증가해왔으며, 1976/77년에 62억 9,200만 

파운드(lbs)였던 대두유 생산은 2007/08년에 205억 8,000만 파운드로 증가하였다<그림 

5 참조>. 미국의 대두유 소비는 2011/12년에 183억 파운드였으며, 최근 높은 대두유 

가격으로 인하여 대두유 소비가 정체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두유 수출은 대략 10

억 파운드에서 35억 파운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그림 5  미국의 대두유 수급동향
(백만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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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SDA/ERS(2013).

3. 미국의 대두 관련 정책 

3.1. 가격지지 및 농가소득지원 정책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미국의 주요 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대두에 관한 특별한 정책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

국 정부는 가격지지정책을 도입하였으며(Goldberg 1952), 이에 대두 가격은 농가단위

의 비소구융자(Nonrecourse Loans)2)에 의해 지지되기 시작하였다(Houck et al. 1972). 

1990년대 초까지 본 융자프로그램은 유일한 대두 가격 관련 정책이었으나, 대부분의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6 | 2016. 9.

기간 동안 시장가격(Market Price)이 융자단가(Loan Rates)보다 높았기에 실질적인 정책

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Goldberg 1952, Cochrane and Ryan 1976).

  1990년대 초 이후, 미국 정부는 대두와 대두제품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농업법(1990 Farm Bill)의 일환으로 1991년에는 대두 

판촉, 연구, 소비자 정보에 관한 법률(The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대두자조금제도를 승인하였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대두 농가는 국내 및 국외의 대두와 대두제품 수요 증진을 위한 투자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두자조금은 단수 증가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연구에도 

투자되고 있다. 

  1990년 농업법에 의하여 융자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비소구융자에 마

케팅융자(Marketing Loans)가 추가되었는데, 대두에도 마케팅융자프로그램에 의해 융

자단가와 시장가격간의 차이(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전하

는 지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농업법(1996 Farm Bill)의 연방농업개혁법

(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은 고정지불제의 도입과 생산조정

요구조항을 철폐하면서 농가들에게 재배작물의 유연성을 가져다주었다. 그 결과, 미

국 농가들은 이전에 비해 보다 쉽게 다른 작물에서 대두로 전작이 가능해졌다. 2002

년 농업법(2002 Farm Bill)인 2002 농가안전 및 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이 도입되고, 이로 인해 미국의 대두 농가는 직접지불금(Direct 

 2) 구상권(求償權) 범위를 담보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담보물 이외에는 채무가 면제되는 융자임.

융자프로그램
(LP: Loan
Program)

미국 정부의 

대두 산업 
지원 정책

가격변동지불제
(CCP: Countercyclical

Payment)

직접지불제
(DP: Direct
Payment)

그림 6  미국 정부의 대두산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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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 DP)과 가격변동지불금(Countercyclical Payment, CCP)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농업법(2008 Farm Bill)인 2008 식량, 보전 및 에너지법(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이 발효되면서 미국의 농업정책은 미국 농가들에게 경작 작물

의 선택에 있어서 거의 완전한 유연성을 부여하게 된다(De Gorter 2012). 현재도 대두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은 융자프로그램, 직불제, 가격변동지불제의 세 가지라 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직불금 지불을 위한 대두 지불단가는 부셀당 0.44달러이며, 가격

변동지불금 지불을 위한 지불단가는 목표가격(Target Price)인 부셀당 6달러와 실효가

격(Effective Price)의 차액이다. 여기서 실효가격은 직불금의 지불단가에 지난 12개월 

동안 생산자들이 받은 전미평균시장가격과 유통지원융자(Marketing Assistance Loan)의 

전미평균융자단가 중에 높은 것을 합친 것이다. 현재 전미대두융자단가는 부셀당 5

달러이다. 

3.2. 대두자조금 지출 동향

  1970/71년부터 2011/12년까지 미국 대두 농가들은 총 13억 8,000만 달러의 자조금을 

지출해왔다. 자조금은 대두 농가의 수입 증가를 위하여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투자

되어져 왔는데, 1970/71년부터 2011/12년까지 지출된 총 자조금 중 40.5%는 국제 시장

에서의 판촉에, 40.9%는 생산증진연구에, 18.6%는 국내 시장에서의 판촉에 투자되었

그림 7  미국 대두자조금 분야별 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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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e(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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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7 참조>. 연간 2000만 달러에 불과하던 대두 자조금은 1991년 전미자조금제

도가 도입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1996/97년에 약 4000만 달러에서 

2011/12년에는 1억 2,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1991년 전미자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국제 판촉을 위한 자조금은 대두박이나 

대두유보다는 대두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시작하였다<그림 8 참조>. 이는  대

두제품에 비해 대두의 수출비중이 높은 미국의 수출구조상 국제 시장에서 대두제품의 

판촉보다는 대두 판촉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2011/12년 기준, 전체 국제 

판촉을 위한 자조금 중 대두 판촉에 사용된 자조금의 비중은 58%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8  국제 판촉 목적의 미국 대두자조금 품목별 지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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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e(2014).

  국제 판촉을 위한 자조금의 국가별 지출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에는 

일본에서의 판촉에 많이 투자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유럽 

시장에의 판촉을 위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그림 9 참조>. 그 이후 중국의 경제성

장과 대두시장개방에 따라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중국으로의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주목할 부분은 주요 수출대

상국인 일본, 유럽, 중국에서의 판촉을 위한 투자 비중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기타국가에서의 판촉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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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제 판촉 목적의 미국 대두자조금 국가별 지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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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e(2014).

4. 미국의 대두산업 전망 및 시사점

  현재 미국 대두산업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표 

1 참조>. 그 중 첫 번째는 미국의 대두 수출시장에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의 

부상이다. 많은 대두 수입국들이 대두 수입원을 미국에서 남미국가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산 대두의 세계 대두 시장 및 대두제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감소

하고 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과 남미산 대

두에 대한 대두 수입국들의 선호 증가로 미국산 대두의 경쟁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시장에서의 높아지는 경쟁에 더하여, 유전자변형대두의 수입에 대하여 엄격

해지고 있는 주요 대두 수입국들의 국경조치도 미국 대두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유럽은 미승인된 유전자변형대두에 대하여 무관용정책(zero-tolerance 

policy)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모든 유전자변형대두의 수송에 대하여 안전 증명

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대두의 대부분이 유전자변형대두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대두 수출의 성장을 계속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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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향후 미국 대두 산업 경쟁력에 관한 쟁점

쟁   점  내   용

수출경쟁국들의 부상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수출 확대
- 수입국들의 수입원 전환

유전자변형대두에 
대한 국경조치 

- EU-27 : 무관용원칙정책
- 중국 : 안전 증명서 요구

WTO/DDA 협상
- 무역왜곡 농업정책 감축요구: 
   시장융자제, 가격변동지불제
- 수입국의 관세 감축

  향후 WTO/DDA 협상의 결과도 미국의 대두 생산에 영향을 가져다 줄 요소 중 하

나로 예상된다. 현재 WTO에 제출된 제안서에 따르면, 농가에 대한 무역왜곡적인 지

불 프로그램들은 철폐되어야 한다. 미국 대두 부분에서 살펴보면, 이는 현재 미국의 

대두 생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장융자제와 가격변동지불제는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그에 반해, 향후 WTO/DDA 협상의 결과로 대두 수입국들의 대두 및 대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감축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 대두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대두 수출국으로서의 월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미국의 대두 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대두의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유지해왔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두 농가들은 자조금제

도를 통하여 생산증진을 위한 연구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판촉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Williasm et al.(2014)의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대두자조금이 

1달러 투자될 때마다 대두 농가소득에 6.5달러를 기여하였다고 한다.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도 농산물 수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

장을 위해서는 자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시대의 도래로 세계 시장의 통합

은 가속화 될 것이다. 국내 수요가 포화인 상태에서 농산물 수출 증대의 중요성은 갈

수록 커질 것이라 전망된다. 당장의 가시적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긴 안목을 갖고 지

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농가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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