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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괄

2.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①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②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③ 핵심광물 및 소재

④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3. 종합 및 시사점

[첨부 1~8] 반도체 유형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기업 비중 등



지난 6월 8일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결과를 발표

 4대 핵심품목: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핵심광물 및 소재,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전략방향으로 미국 제조 역량 강화,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 동맹국 협력 증대 등을 제시

Executive Summary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경쟁력 보유 분야에서의 미국 정부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 기회 요인 존재

- 중국산의 한국산 대체 가능성, 한국 기업 미국 진출 시 세제 등 혜택 확대, 장기적으로는 미국 기업 역량 강화로 경쟁심화

 한편 미국 정부가 공급망 내 중국 위상 약화를 목표로 동맹국 협력을 강조, 중국의 반발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존재

- 원료/소재 생산, 제련 및 가공 등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아 중국의 원료 수출규제 등 무역제재 확대 시 부정적 영향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기술력 강화로 공급망 내 위상 제고 및 원료 조달 리스크 본격 대비할 필요

- 원료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심화 대비 원료 조달 안정성 확보 위한 공급선 다변화, 핵심광물 투자 확대 등 고려

한국 정부와 기업에 시사하는 바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4대 핵심품목의 미국 공급망 취약 원인은

 불충분한 미국 제조 능력과 중국의 부상: 제조 역량 상실이 혁신 능력 저하로 귀결

 시장 내 어긋난 인센티브와 단편적 접근: 단기 수익에 치중, 장기적 공급망 탄력성 투자는 미흡

 경쟁국, 동맹국의 산업지원책 확대: 中 정부, 핵심 공급망 내 시장우위 확보 위한 공격적 지원 제공

 글로벌 조달에서의 높은 지리적 집중도: 낮은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소수 국가에 공급망 집중

 제한적인 국제 협력: 공급망 안보 증진 위한 외교적 차원의 노력 미흡

공급망 강건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반도체) U$500억 규모 생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원,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단기 공급난 해소 위한 TF 구성 등

 (배터리) 정부차량 국산EV 전환, 충전 인프라 확충, U$170억 대출프로그램 가동, 공급망 발전 10년 계획 수립, 차세대 배터리 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잠재적 생산 및 가공 가능 국내 지역 조사, 국제 투자 프로젝트 확대, 네오디뮴 자석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등

 (의약품) 의약품 제조/유통 경제성 향상 지원, 공급망 관련 동맹국 고위급 회담 발족, 필수 의약품 국내 생산 민간 컨소시엄 구성 등

 (기타) 정부조달 활용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환경, 노동 기준 강화,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기동타격대‘ 신설 등



美 제조 역량 강화 〮 中 의존도 완화 〮 동맹국 협력 초점 新공급망 전략 발표

Ⅰ. 개괄 1

검토대상
(주관부처)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상무부)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부)

 희토류 포함 핵심광물 및 소재 (국방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보건부) 

 미국 제조 역량 현황 및 수준

 제조 역량에서의 리스크 요인 (부재, 소멸, 위협 차원)

 공급망 탄력성 수준 (소수 공급국 의존 여부 등)

 잠재적성국 독점, 지배적 공급 여부

 인력 구조, R&D 필요성, 물리적/기후적 리스크 등

공급망 취약 원인

불충분한 미국 제조 능력과 중국의 부상

-제조 역량 상실이 혁신 능력 저하로 연결

시장 내 어긋난 인센티브와 단편적 접근

-단기 수익 확대에 치중, 장기적 차원의 투자는 미흡

중국 등 동맹/경쟁국의 산업지원책 확대

-中 정부, 핵심 공급망 내 시장 확보 위한 공격적 지원

글로벌 조달에서의 높은 지리적 집중도

-낮은 생산비용 등 이유로 소수 국가에 공급망 집중

제한적인 국제 협력

-공급망 안보 증진 위한 외교적 차원의 노력 미흡

반도체

핵심광물

기타

배터리

검토항목

정책 제언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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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설계 및 첨단패키징 분야 최고 역량 보유, 제조 및 단순 패키징 분야는 열위

2

설계
(Design)

특징 美 역량 공급망 탄력성 현황

제조
(Fabrication)

조립,테스트, 
패키징(ATP)*
& 첨단패키징

Ⅱ.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①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핵심 검토품목은 로직, 메모리, 아날로그 반도체 등이며 설계-제조-조립 및 패키징 단계에 초점

- 종합 반도체 업체(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가 시장을 주도(약 2/3 차지), 비메모리 분야는 인텔 등

미국 기업,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두각 (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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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성 해소 및 공급망 강화 위한 투자 촉진 및 지원 정책 확대 필요

3

소재
(Materials)

특징 美 역량 공급망 탄력성 현황

제조설비
(Manufacturing 

equipment)

정책 제언

• 투입요소多, 높은 글로벌화, 특화된 산업
구조로 작은 혼란에 공급망 붕괴 가능성

• 모조품, 구식 반도체 수요 대응 등은
기업 매출에 부정적 영향

• 높은 對中 판매의존도는 미중 갈등
심화 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클러스트화로
중국의 시장 지위 상승

• 고숙련 인력 부족, IP 침해 등

리스크 평가

• 공급 부족 해결 위해 산업계와의 파트너십 통한 투자, 투명성 협력 증진

• 초당적 반도체 지원 법안 ‘CHIPS’* 근거, 우선적으로 U$500억 재정 지원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for America Act

• 제조설비, 소재 등 핵심 부문 제조 생태계 강화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R&D 재원 지원 등 중소기업 포함 제조업체 지원 강화

• 투자 확대를 통해 반도체 산업 내 유능한 인력 확보 기반 확충

• 해외 파운드리 및 소재 공급사의 미국 유치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 제조 및 첨단패키징에서의 미국 기술 보호 등

Ⅱ.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① 반도체 제조 및 첨단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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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채굴 및 가공, 셀 제조 역량 부족, 안정적 조달 위한 동맹국 협력 강화 필요

4

美 역량 공급망 탄력성 현황

국가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미국 10% 2% 6%

중국 42% 65% 65% 43%

국가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일본 33% 19% 12% 21%

한국 15% 6% 4% 28%

리튬 이온 배터리 공급망

• 핵심 원료 공급 및 제련 역량 부족

• 제한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관련
인프라 투자 저조, 숙련 노동력 부족

• 4대 원료 채굴, 제련 등 글로벌 생산 60% 
이상이 특정 국가에 집중 (첨부 4 참조)

• ‘잠재 적성국’인 중국 의존도 高

• 원료 수출규제, 환경 및 인권 등 이슈 有

정책 제언

• 전기차 등 자국 생산 고용량 배터리 사용 최종소비재 수요 촉진 지원

- 운송부문 배터리 수요 지원, 연방/지방정부 차량 및 스쿨버스 전동화 지원 등

• 핵심 원료/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대체재 R&D 지원 확대

- 리튬 국내 생산/제련 촉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정책 수립, 동맹국 공동 니켈 제련 투자 등

• 지속가능한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셀 및 팩 생산 촉진 지원

- 보조금 등 민간자본 유도, 세제 혜택, 정부조달 활용 강화, 환경 및 노동 기준 강화

•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원 등 혁신 투자 확대 및 인력 양성 지원

리스크 평가

Ⅱ.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②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핵심 검토품목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밸류체인 단계 중 핵심 원료 생산 및 가공, 셀 제조단계에 초점

셀 구성요소별

국가별 제조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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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 국가에 생산 집중, 수입의존도 高

-中, 글로벌희토류생산능력의55%, 제련
85%(’20) 차지 (첨부5, 6, 7 참조) 

• 분쟁광물(3TG)*,강제/아동노동 등 이슈 高

*3TG: tin, tantalum, tungsten, gold

• 소량 생산으로 가격 변동성 등 高

• 수출규제, 기술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

• 주요 광물의 낮은 비축량

정책 제언

• 전략적, 핵심광물 집약 산업 新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 환경, 인권, 노동 등 평가 매트릭스 개발 및 법 마련

• 리사이클링 포함 국내 생산 및 가공 능력 확대

- 리사이클링 관련 시장장벽 완화, 자원관리 고도화 지원

• 광물 확보 관련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강화

• 국가 비축량 증대, 네오디뮴 자석 등 수입규제 검토

•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투명성 강화

-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는 동맹국에 인센티브 제공 확대 등

리스크 평가
전략적, 핵심광물/소재

<정의>
• 국가위기 상황에서
군사, 산업 및 필수
민간물자 공급용 소재

•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양의 미국 내
확보/생산 어려운 소재

• 의약품 제조 설비 해외 의존도 高

- 해외 제조설비 비중: 의약품 52%, API 73%

(첨부8 참조) 

- 118개 필수의약품중 국내 API 생산설비
보유 의약품은 60개

• 비용, 시간 제약 등 신규 생산설비 투자 難

• 적시생산방식(Just-in-time) 관행으로
급격한 수요 상승 대응 難

정책 제언

• 공급망 투명성 개선 및 탄력성 회복 위한 인센티브 부여

• 미국/동맹국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의 경제성 향상 지원

- 낮은 제조비용 기반 인도, 중국 대비 미국 내 생산 제약 존
재, 핵심 의약품 국내 생산경제성 확보 위한 정책 확대

• 공급망 탄력성 증진 위한 동맹국 고위급 회담 발족

• 50~100종 필수의약품 리스트 평가 위한 컨소시엄 구성

• 품질 관리 체계 및 투명성 개선, R&D 투자 확대

• 정보 및 데이터 취합 체계 개선

리스크 평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공급망>

원료제조▶정제화학품

제조▶원료의약품(API)제조

▶의약품(FDF)제조▶시장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FDF: Finished 
Dosage Form 

【핵심광물】 수입 의존 탈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지속가능한 공급 확보가 관건

【의약품】 낮은 생산비로 인한 해외 생산 집중으로 필수 의약품 조달에서의 취약성 존재

Ⅱ.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③ 핵심광물 및 소재 ④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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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를 목표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산의 한국산 대체 가능성 존재

 단,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등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선호, 미국 투자 시 세제 등 혜택 확대 전망

 장기적 관점에서 자국 산업에 대한 美 지원책 확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도 존재

 원료/소재 생산, 제련 및 가공 등 한국의 중국 의존도 높아 중국의 원료 수출규제 등 무역제재 확대 시 부정적 영향

 美 지원 확대, 수요 증대에 따른 니켈 등 관련 원료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 존재

 원료 조달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급선 다변화, 핵심광물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모색

Ⅲ. 종합 및 시사점



9[첨부 1] 반도체 유형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도기업 비중 (%, ‘20)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0[첨부 2] 반도체 유형별 글로벌 생산능력에서의 국가별 비중 (%, ‘19)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1[첨부 3] 국가별 배터리 셀 제조능력 현황 및 전망 (%, ‘20, ‘25)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2[첨부 4] 배터리 원료별 글로벌 채굴 및 제련에서의 주요국 비중 (%, ‘19)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3[첨부 5] 주요 광물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국 비중 (%, ‘14)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4[첨부 6] 미국의 핵심광물별 순수입 비중 및 주요 수입대상국 (%, ‘20)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5[첨부 7] 원소기호별 글로벌 생산에서의 중국 점유율 추이 (%, ’90~’18)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16[첨부 8] FDF/API 글로벌 생산설비에서의 국가/지역별 비중 (%, ‘21)

<지역별 API* 제조설비 비중(’21.3월 기준, %)> <지역별 FDF* 제조설비 비중(’21.3월 기준, %)> 

출처: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1.6.8.)

* Finished Dosage Form, 의약품 * Active Pharmaceurical Ingredients, 원료의약품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