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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price stabi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fisheries outlook project for seaweed, flatfish, 

and abalone. First, the stabilization effect was analyzed through the price variation coefficient before and 

after the observation project. In terms of the variation coefficient, there was no effect that the price was 

stabilized through the seaweed outlook project. However, it can be seen that flatfish and abalone have a 

price-stabilizing effect.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ce stabilization effect through the improved 

ARMA-T-GARCH model, it was confirmed that seaweed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ile flatfish and 

abalone had a price stabilization effect by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ing volatility of real pric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isheries outlook projec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price 

stability, it was found that the price of seaweed was stabilized after the WTO, but the Japanese earthquake 

expanded the price volatility. In the case of flatfish, it was analyzed that the price stabilized after the WTO 

and the Great Japanese Earthquake. Finally, the price of abalone has stabilized since the WTO and the Great 

Japanese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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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대표적인 1차 산업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식품 및 영양 공급 등 필수적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소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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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ㆍ정원호

공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수산물 소비량은 2012년 53.8kg에서 2019년 69.8kg로 증가하였는데, 이

러한 급속한 수산물 소비 증가에 비해 연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은 빠르게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2년 1,091천 톤에서 

2021년 941.1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원양어업은 동일기간 575.3천 톤에서 438.8천 톤으로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어업생산통계).

이러한 수산물 어획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 양식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하지만 수산물 양식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입식 이후에는 생산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 가격 변동은 생

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의사결정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가격안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

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양식수산물 공급은 입식량과 양식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출하 이전에 수산물의 다양한 정보를 어업인에 제공함으로써 입식

면적과 입식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규모화 및 현대화되는 양식업을 감안할 때 수산업관측사

업을 통한 생산 및 가격 정보 제공은 향후 양식 어업인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안정화 효과는 수산업관측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얼마나 완화되었느냐를 분석함으로써 도

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계열모형과 변이계수 등을 활용한 

연구들이 있어 왔다. 

가격안정화의 중요성은 헌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농어촌의 개

발과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내용이며, 4항이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

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가격안정은 국가의 주요 책무

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가격안정을 통해 가격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

는 것이 목적이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목적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적

정한 양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생산된 수산물이 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되면 어업인, 유통관계자, 소비자 등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은 크게 관측정보 제공사업, 컨설팅 사업, 정부정책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김관수 외(2008)는 농업부문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월별 변이계수와 자기회

귀를 고려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관측품목 14개에 대한 가격안정화 효과와 사회후생 효

과를 분석하였다. 안병일 외(2017)는 ARMA-GARCH모형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추세항을 반영하여 관측사업 이후 가격변동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한석호 외(2019)는 ARMA-T-GARCH

모형을 이용하여 품목별 수산업관측사업의 가격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으나 오직 과거 시차의 정보

만을 독립변수로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문석(2020)은 농산물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를 분석하

기 위하여 시계열모형에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계절성, 시장개방, 이상기후, 산지폐기 등의 더미변수

를 통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기존 연구는 수산업관측사

업이 시작한 시점 또는 1년 후를 사업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측사

업이 시작하자마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나 1년 이후 일관적으로 관측효과가 발생했다는 가정은 비

현실적이다. 또한 시계열분석모형의 독립변수에 가격 시차변수만을 반영하였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태풍, WTO 시장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등을 

반영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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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관측사업 시행 이전ㆍ이후 비교를 통한 수산물 가격안정화 효과를 시계열분석모형을 통

해 계측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관측사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분석모형

수산업관측사업은 관측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인 등 관련 종사자에게 전

달하는 것이다. 관측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결정 반응은 시장을 통해 나타나며, 이를 수산업관측사

업의 효과라 정의할 수 있다.

관측사업의 도입 이후 일정 시간 이후의 특정 시점이 아닌 적절한 효과 발생 시점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관측사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시계열 수준에 항구적인 변

화가 생기는 지점을 찾는 방법(Fox, 1972; Tsay, 1988)을 이용하여 각 품목별 정책의 개입시점을 찾은 

뒤 수산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를 계측하려고 한다. 이는 단순히 한 시점의 관측값이 아닌 시

계열 수준에 변화가 생기는 시점을 찾는 것이다(이문석, 2020).

시계열 분석에서 불안정한 비정상 시계열을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ARIMA모형을 사용한다. 즉 자기

회귀(Autoregressive)와 이동평균(Moving Average)은 확률적 보행과 시계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차분

의 과정이 복합된(Intergrated) 확률적 시계열 모형이 ARIMA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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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분석 대상의 시계열 자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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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R차수 및 MA차수를 의미하며, n, m은 각각 분산방적식의 AR차수 및 MA차수를 의미한다. 구체

적으로 제시된 식 (3)이 식 (2)를 대체하여 식 (1)과 함께 기존 GARCH모형의 평균 및 분산방정식으로 

활용된다. 즉 식 (1)의 ARMA모형과 함께 식 (3)의 T-GARCH모형이 결합되어 ARMA-T-GARCH모형

이 구축된다.

T-GARCH모형은 기존 GARCH모형에 비해 잔차가 0보다 작은 경우만을 추출하여 제곱한 
 



 


 항

이 삽입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요소가 비선형성 혹은 비대칭성을 모형에 결합한다. 추정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면 조건부 이분산은 잔차의 부호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도입 여부는 식 (3)에 제시된 더미변수 D로 표현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이 시작되

는 시점을 포함하여 이후는 D=1, 관측사업 시작 이전은 D=0으로 구성된다. 식 (3)에서 시간변수 t와

의 곱으로 이루어진 는 분석 대상 품목 가격의 변화율 분산이 수산업관측사업 실시이후 추세적으

로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다. 추정계수는 수산업관측사업이 각 품목별 가격 변동성에 미

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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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자료 및 결과

1. 분석자료

분석대상인 김, 광어, 전복은 해면양식업에서 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각각 18.3%, 20.8%, 18.4%로 

57.5%에 해당할만큼 중요하다. 어류양식에서 넙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 기준 48.3%, 생산금액 

기준 55.5%이며, 패류양식에서 전복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 4.6%, 생산금액 기준 63.0%이며, 해조류양

식에서 김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 31.2%, 생산금액 기준 66.8%이다.

분석에 이용된 시계열 자료는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주요 양식수산물에 대한 월별 생산실적 

통계이다.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자료는 총생산금액(천원)과 총생산량(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

서 이용한 가격자료는 총생산금액을 총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단위가격이다. 가격자료는 시계열 

추세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명목가격을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는데, 이를 위해 분석대상 품목별 생산

자물가지수(2015=100)를 적용하여 실질가격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가격 변동률은 생산자물가지수로 디

플레이트한 가격에 로그를 취한 후 차분한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

간은 199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326개월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ln
  


×                                                               (4) 

 

이 논문에서 적용한 시계열모형의 종속변수는 로그 1차 차분변수에 100을 곱한 가격 변동률의 절



18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19 

수산업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

의 AR차수 및 MA차수를 의미하며, n, m은 각각 분산방적식의 AR차수 및 MA차수를 의미한다. 구체

적으로 제시된 식 (3)이 식 (2)를 대체하여 식 (1)과 함께 기존 GARCH모형의 평균 및 분산방정식으로 

활용된다. 즉 식 (1)의 ARMA모형과 함께 식 (3)의 T-GARCH모형이 결합되어 ARMA-T-GARCH모형

이 구축된다.

T-GARCH모형은 기존 GARCH모형에 비해 잔차가 0보다 작은 경우만을 추출하여 제곱한 
 



 


 항

이 삽입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요소가 비선형성 혹은 비대칭성을 모형에 결합한다. 추정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면 조건부 이분산은 잔차의 부호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도입 여부는 식 (3)에 제시된 더미변수 D로 표현된다. 수산업관측사업이 시작되

는 시점을 포함하여 이후는 D=1, 관측사업 시작 이전은 D=0으로 구성된다. 식 (3)에서 시간변수 t와

의 곱으로 이루어진 는 분석 대상 품목 가격의 변화율 분산이 수산업관측사업 실시이후 추세적으

로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된다. 추정계수는 수산업관측사업이 각 품목별 가격 변동성에 미

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3)  

단,       if             otherwise 

  

Ⅲ. 분석자료 및 결과

1. 분석자료

분석대상인 김, 광어, 전복은 해면양식업에서 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각각 18.3%, 20.8%, 18.4%로 

57.5%에 해당할만큼 중요하다. 어류양식에서 넙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 기준 48.3%, 생산금액 

기준 55.5%이며, 패류양식에서 전복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 4.6%, 생산금액 기준 63.0%이며, 해조류양

식에서 김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 31.2%, 생산금액 기준 66.8%이다.

분석에 이용된 시계열 자료는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주요 양식수산물에 대한 월별 생산실적 

통계이다. 어업생산동향조사의 자료는 총생산금액(천원)과 총생산량(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

서 이용한 가격자료는 총생산금액을 총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단위가격이다. 가격자료는 시계열 

추세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명목가격을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는데, 이를 위해 분석대상 품목별 생산

자물가지수(2015=100)를 적용하여 실질가격 데이터를 산출하였다. 가격 변동률은 생산자물가지수로 디

플레이트한 가격에 로그를 취한 후 차분한 값에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의 기

간은 199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326개월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ln
  


×                                                               (4) 

 

이 논문에서 적용한 시계열모형의 종속변수는 로그 1차 차분변수에 100을 곱한 가격 변동률의 절

대치이며, 이는 가격 변동률이 0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한 값이다.

김의 가격은 평균 953원/kg이며 최솟값은 374원, 최댓값 2,300원으로 나타났다. 광어의 경우 평균 

가격은 13,778원/kg이며, 최솟값은 6,515원, 최댓값 28,627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복의 경우 평균 

가격은 45,948원/kg이며, 최솟값은 5,432원, 최댓값 95,357원으로 나타났다. 

2. 분석 결과

1) 관측사업 발생시점 분석 결과

이 논문에서는 수산업관측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수준변화 이상치를 탐지하였다. 분

석 결과, 김, 광어, 전복 모두 시계열의 수준변화 이상치가 발견되었다. 김은 2005년 1월, 광어는 1994

년 6월, 전복은 1996년 2월에 가격자료의 수준변화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실제 관측사업의 시행을 살

펴보면, 김은 2004년 10월, 광어는 2005년 7월, 전복은 2006년 11월이었다. 시계열 수준변화의 분석 

결과와 관측사업의 시행시기를 비교해 본 결과, 논리적 합리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시계열 수준변화 분석 결과와 품목별 입식시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관측사업의 

효과 시기를 적용하였다. 수준변화의 분석 결과는 수산업관측사업의 시작 시점과 논리적 일관성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측사업 이후 1년 후를 사업효과의 발생시점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입

식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김의 경우, 관측사업은 2004년 10월에 시작되었지만 입식시기가 9~10월

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인 2005년 9월에 실질적인 관측 사업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광어는 

2005년 7월 관측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입식시기와 정보보급 격차를 고려하여 2006년 4월에 실질적인 

관측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복은 2006년 11월 관측사업을 처음 시작하였

지만 입식시기가 11~1월임을 감안하여 2007년 11월부터 관측사업 이후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품목 관측사업 이전 기간 관측사업 시행 관측사업 이후 기간 입식시기

김 1990.1.~2005.8. 2004.10. 2005.9. ~2021.7. 9~10월

광어 1990.1.~2006.3. 2005.7. 2006.4. ~2021.7.  4~5월, 10~11월

전복 1990.1.~2007.10. 2006.11. 2007.11. ~2021.7. 11~1월

<표 3> 수산업관측사업의 실질적 효과 기간 반영

　 수준변화 시기 추정치 Chi-square p값 관측사업 시행

김 2005년 1월 140.161 11.500 0.001 2004.10.

광어 1994년 6월 80.169 129.72 0.000 2005.7.

전복　 1996년 2월 -6.4358.052 6.890 0.009 2006.11.

<표 2> 시계열자료의 수준변화 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김 953 349 2,300 374

광어 13,778 7,694 28,627 6,515

전복　 45,948 25,448 95,357 5,432

<표 1> 수산물 가격 기초자료

(단위: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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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안정효과 분석

(1) 김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을 위해 변이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김의 경우 수산업관측

사업에 따른 가격 변이계수가 낮아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이

전의 변수계수는 0.316인데 반해,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0.399가 되었다. 김의 가격변동은 

수산업관측사업에 따른 정보 전달 이외에도 김의 수급의 변동성, 특히 수출의 급증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요인(일본 외 수출국 다변화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김의 실질가격 변동성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관측사업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후

가격변이계수 0.316 0.399

<표 4>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ㆍ후 김의 가격변이계수 변화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18.732*** 14.53

AR(1) -0.214 -1.48

MA(1) 0.523*** 5.27

분산방정식


 -0.002 -1.03

절편 4.758*** 18.57

T-GARCH(1) 1.267*** 5.29

주: Log likelihood = -951.5016, Prob > chi2 = 0.0000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5> ARMA-T-GARCH 추정 결과: 김

주: 붉은 세로 직선은 수산업관측사업이 시행된 시기를 의미함

  

<그림 1> 김의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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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안정효과 분석

(1) 김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화 효과 분석을 위해 변이계수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김의 경우 수산업관측

사업에 따른 가격 변이계수가 낮아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이

전의 변수계수는 0.316인데 반해,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0.399가 되었다. 김의 가격변동은 

수산업관측사업에 따른 정보 전달 이외에도 김의 수급의 변동성, 특히 수출의 급증에 따른 해외 수요 

증가요인(일본 외 수출국 다변화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김의 실질가격 변동성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관측사업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후

가격변이계수 0.316 0.399

<표 4>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ㆍ후 김의 가격변이계수 변화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18.732*** 14.53

AR(1) -0.214 -1.48

MA(1) 0.523*** 5.27

분산방정식


 -0.002 -1.03

절편 4.758*** 18.57

T-GARCH(1) 1.267*** 5.29

주: Log likelihood = -951.5016, Prob > chi2 = 0.0000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5> ARMA-T-GARCH 추정 결과: 김

주: 붉은 세로 직선은 수산업관측사업이 시행된 시기를 의미함

  

<그림 1> 김의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변이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그래프도 가격안정화가 달성되지 않음을 나타내

고 있다.    

시계열분석모형인 ARMA-T-GARCH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가격안정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가 –0.002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추정 부호상 관

측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 관측사업의 가격안정효과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의 가격안정화는 계량적으로는 효과성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측사업의 효과는 가격안정화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T-GARCH모형이 적합함을 보여 준다. 

개선된 ARMA-T-GARCH모형의 분석 결과, 가격안정화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추

정된다. 태풍과 WTO 시장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의 영향이 가격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WTO 시장개방과 일본 대지진(2011년)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TO 시

장개방 이후 김의 가격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본 대지진은 가격변동성을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광어

광어의 가격변이계수는 0.569에서 0.132로 관측사업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광어

의 관측사업이 가격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광어의 실질가격 변동성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관측사업 이후에는 변동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이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그래프도 가격이 안정화된 것을 보여 준다.

ARMA-T-GARCH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21.640*** 10.98

AR(1) -1.157 -1.21

MA(1) 0.499*** 5.25

태풍 -5.712 -0.56

WTO 시장개방 -4.917** -2.16

일본 대지진 4.405* 1.85

코로나19 -5.198 -1.39

분산방정식


 -0.002 -1.25

절편 4.627*** 17.1

T-GARCH(1) 1.278*** 4.9

주: Log likelihood = -948.0502, Prob > chi2 = 0.0000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6> 개선된 ARMA-T-GARCH 추정 결과: 김

품목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후

가격변이계수 0.569 0.132

<표 7>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후 광어의 가격변이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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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10.626*** 12.96

AR(1) -0.296 -0.939

MA(1) 0.364 0.51

태풍 0.023 0.04

WTO 시장개방 -3.714*** -4.40

일본 대지진 -1.653*** -2.9

코로나19 -1.055 -0.96

분산방정식


 -0.003*** -3.39

절편 3.406*** 13.4

T-GARCH(1) 0.452* 1.83

주: Log likelihood = -1198.35, Prob > chi2 = 0.0000

   ***, *는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9> 개선된 ARMA-T-GARCH 추정 결과: 광어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6.652*** 15.53

AR(1) 0.082 0.29

MA(1) 0.096 0.38

분산방정식


 -0.003*** -6.36

절편 3.767*** 28.89

T-GARCH(1) 0.592*** 3.05

주: Log likelihood = -1212.832, Prob >  chi2 = 0.0827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8> ARMA-T-GARCH 추정 결과: 광어

주: 붉은 세로 직선은 수산업관측사업이 시행된 시기를 의미함

  
<그림 2> 광어의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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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10.626*** 12.96

AR(1) -0.296 -0.939

MA(1) 0.364 0.51

태풍 0.023 0.04

WTO 시장개방 -3.714*** -4.40

일본 대지진 -1.653*** -2.9

코로나19 -1.055 -0.96

분산방정식


 -0.003*** -3.39

절편 3.406*** 13.4

T-GARCH(1) 0.452* 1.83

주: Log likelihood = -1198.35, Prob > chi2 = 0.0000

   ***, *는 각각 1%,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9> 개선된 ARMA-T-GARCH 추정 결과: 광어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6.652*** 15.53

AR(1) 0.082 0.29

MA(1) 0.096 0.38

분산방정식


 -0.003*** -6.36

절편 3.767*** 28.89

T-GARCH(1) 0.592*** 3.05

주: Log likelihood = -1212.832, Prob >  chi2 = 0.0827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8> ARMA-T-GARCH 추정 결과: 광어

주: 붉은 세로 직선은 수산업관측사업이 시행된 시기를 의미함

  
<그림 2> 광어의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로 유의하게 감소함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가

-0.003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관측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T-GARCH모형이 적합함을 보여 주었다. 개선된 ARMA-T-GARCH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

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
)가 –0.003으로 추정

되었는데, 이는 관측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태풍과 WTO 시장

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 영향이 가격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WTO 시장개방과 일

본 대지진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WTO 시장개방 및 일본 대지진 이후 광어의 

가격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지진 이후 대일 수출물량 감소, 수산물 안전

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등으로 수급에 안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다. 하지만 외생적 요인이 

가격안정화에 미친 영향이 다양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전복

전복의 가격 변이계수는 0.537에서 0.160으로 관측사업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복의 

관측사업 이후 가격변동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측사업을 통해 전복의 생산, 유통, 

수출입,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가 시장에 제공되고, 이해관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등 관측사업이 전복 가격의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 수산업관측 시행 후

가격변이계수 0.5368 0.1595

주: 전복의 관측사업 시행시기: 2006.11.

<표 10> 수산업관측사업 시행 전·후 전복의 가격변이계수 변화

주: 붉은 세로 직선은 수산업관측사업이 시행된 시기를 의미함

  
<그림 3> 전복의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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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의 실질가격 변동성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관측사업 이후에는 변동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이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그래프도 가격이 안정화된 것을 보여준다.

ARMA-T-GARCH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

가 –0.00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관측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개선된 ARMA-T-GARCH모형의 분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

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가 –0.005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

격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태풍, WTO 시장개방, 일본대지진, 코로나19 영향을 포함하였

는데, WTO 시장개방과 일본 대지진 이후 전복 가격은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가격은 생산자인 어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자인 어업인에 있

어 가격은 소득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이며, 가격변동성은 경영불안정과 안정적인 계획수립을 어렵게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27.153*** 11.31

AR(1) 0.349 1.47

MA(1) 0.004 0.02

태풍 1.577 1.38

WTO 시장개방 -15.728*** -6.00

일본 대지진 -6.572*** -4.43

코로나19 -2.425 -0.72

분산방정식


 -0.005*** -4.86

절편 3.899*** 10.62

T-GARCH(1) 0.511** 2.00

주: Log likelihood = -1068.677, Prob > chi2 = 0.000027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12> 개선된 ARMA-T-GARCH 추정 결과: 전복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16.025*** 12.04

AR(1) 0.993*** 134.01

MA(1) -0.886*** -29.08

분산방정식


 -0.004*** -4.6

절편 1.921*** 7.24

T-GARCH(1) 0.265*** 4.93

주: Log likelihood = -1075.854 chi2 = 0.0000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11> ARMA-T-GARCH 추정 결과: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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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의 실질가격 변동성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관측사업 이후에는 변동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이계수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가격 변동성 시계열 그래프도 가격이 안정화된 것을 보여준다.

ARMA-T-GARCH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

가 –0.00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관측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개선된 ARMA-T-GARCH모형의 분석 결과,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

다. 가격안정화 효과 계수 
가 –0.005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에 따라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

격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태풍, WTO 시장개방, 일본대지진, 코로나19 영향을 포함하였

는데, WTO 시장개방과 일본 대지진 이후 전복 가격은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결  론

가격은 생산자인 어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자인 어업인에 있

어 가격은 소득을 결정하는 주요 잣대이며, 가격변동성은 경영불안정과 안정적인 계획수립을 어렵게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27.153*** 11.31

AR(1) 0.349 1.47

MA(1) 0.004 0.02

태풍 1.577 1.38

WTO 시장개방 -15.728*** -6.00

일본 대지진 -6.572*** -4.43

코로나19 -2.425 -0.72

분산방정식


 -0.005*** -4.86

절편 3.899*** 10.62

T-GARCH(1) 0.511** 2.00

주: Log likelihood = -1068.677, Prob > chi2 = 0.000027

  ***, **는 각각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12> 개선된 ARMA-T-GARCH 추정 결과: 전복

방정식 변수 추정치 z-값

평균방정식

절편 16.025*** 12.04

AR(1) 0.993*** 134.01

MA(1) -0.886*** -29.08

분산방정식


 -0.004*** -4.6

절편 1.921*** 7.24

T-GARCH(1) 0.265*** 4.93

주: Log likelihood = -1075.854 chi2 = 0.0000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표 11> ARMA-T-GARCH 추정 결과: 전복 만든다. 이러한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업관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제공

에 기반한 입식량 조절과 출하물량을 통해 가격과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요 수

산물인 김, 광어, 전복을 대상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안정화에 대해 계량분석을 시도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측사업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관측사업 이후 언

제부터가 정확하게 어가에게 관측정보가 제공되고 이를 수용하여 입식량 등 의사결정에 반영하였냐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관측사업 시행 이후 특정 시점을 임의적으로 관측사업의 효과 

시점으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준변화 이상치 분석을 통해 관측

사업의 효과 시점을 분석하였지만 관측시기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품목별 입식시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측사업 이후 다음 시기의 입식시점을 효과가 발생한 시점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관측사업 이전과 이후의 가격변이계수를 통해 안정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김의 경우, 수산업

관측사업 시행 이전의 변수계수는 0.316인데 반해,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0.399가 되었다. 

김의 가격안정화는 계량적으로는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측사업의 효과는 가격안정화 이

외에도 수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광어의 가격변이계수는 0.569에서 

0.132로, 전복의 가격변이계수는 0.537에서 0.160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즉 광어와 전복은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개선된 ARMA-T-GARCH모형을 통해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김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반면 광어와 전복은 수산업관측사업 도입 이후 실질가격의 변동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으로 가격안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가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WTO 시장개방 이후 김의 가격은 안정화되

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본 대지진은 가격변동성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어의 경우 WTO 시장개

방과 일본 대지진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복은 WTO 시장개방과 일

본 대지진 이후 가격이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격안정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격 이외의 요인들 WTO 시장개방, 일본 대지진, 코로나19 등 수요 및 정책적 요인

들을 고려해야 한다. 수산물 가격은 관측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독립변수를 고려한 분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수산업관측사업은 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수산업의 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어업인의 입식 및 출하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물가안정이라는 국가경제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측통계가 아닌 통계청 어업통계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량분석모형을 통해 가격안정화의 효과를 분석하였지

만, 실증적으로 품종별 산업실태, 관측사업 전후의 시장여건 변화 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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