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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곤충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김연중, 한혜성, 

& 박영구, 2015). 세계 주요국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천적곤충과 화분매개곤충의 가치가 높아졌고, 곤충

산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van Huis, 

Van Itterbeek, Klunder, Mertens, Halloran, Muir, & Vantomme, 

2013).

국내의 곤충산업 시장도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5%씩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곤충산업실태조사에 의하면 곤충산업으로 

신고된 농가와 법인의 수는 2012년 383개소에서 2019년에 

2,535개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농촌진흥

청, 2020).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1,680억 원, 2018년 

2,648억 원, 2020년 3,616억 원, 2030년에는 6,30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대학교, 2018).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곤충의 종수는 대략 500-1,000만 종

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들 중 1% 정도만이 사람들에

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Gillot, 

2005). 곤충산업은 곤충 종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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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t farm owner.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lin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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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 margin increased with the younger the business operator’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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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로움을 주는 종류들을 ‘곤충자원(insect resources)’이

라 하고, 곤충자원 가운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산업적인 규모로 크게 활용이 가능한 곤충을 ‘산업

곤충(industrial insects, commercial insects)’이라 하여(박해철, 

김성현, 송정훈, 김소윤, 박관호, & 방혜선, 2020) 산업으로 발전

시켜왔다.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인 곤충은 그 용도별로 친환경농업과 

시설농업에 필요한 천적곤충과 화분매개곤충 뿐 아니라 현재는 

식약용곤충이나 사료용곤충, 애완⋅학습⋅치유 등 정서용곤충

까지 그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서곤충은 농촌관광과 

생태관광을 위한 콘텐츠로 이용되고 있으며, 치유농업법의 시행

과 함께 곤충을 이용한 교감치유도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함평 나비축제나 무주의 반딧불이축제 등과 같이 

곤충을 주제로 하는 행사를 찾는 방문객들은 2015년 958천 명이

던 것이 2016년에는 1,724천 명으로 그 수가 79.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소윤, 박인균, 신민지, & 김성현, 

2019; 농촌진흥청, 2018). 또한 왕귀뚜라미나 호랑나비 등 곤충

을 이용해 아동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치유효과를 구명하는 

곤충교감치유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소윤, 박

해철, 박인균, & 김성현, 2018; 김소윤, 이희삼, 박해철, & 김성

현, 2019; 전윤석 외, 2017; Ko, Youn, Kim, & Kim, 2016; 

Yang, 2016).

하지만 이러한 곤충산업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곤충산

업은 아직까지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김연중, 

한혜성, & 박영구, 2015). 실제로 국내의 경우 애완곤충 시장으

로부터 1990년 말에 시작된 곤충산업은 2016년을 기점으로 식

용곤충을 주도로 하는 시장으로 넘어가는 듯 했으나, 이후 아메

리카동애등에를 이용한 사료용 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함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해철 외, 2020).

농업⋅농촌의 사업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

고 수익성 있는 사업기회를 모색하며,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산업화 및 세계화로 인해 소규모의 경

영체를 위협하고 있다(Barbieri, & Mshenga, 2008; Hung, Ding, 

& Lin, 2016). 일반 경영체와 달리 농업⋅농촌의 사업은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경영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박덕병, & 김경희, 2012; 

Getz, & Carlsen, 2000; Getz, & Petersen, 2005). 마찬가지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의 사업자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본인 또

는 가족이라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소규모의 경영 시스템 방식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성과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경영성과는 사업자

의 사업역량을 나타내는 척도이자 사업을 지속시키는 핵심 동력

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경희, & 황대용, 2020; McGehee, 

& Kim, 2004; Nakana, & Mkhabela, 2001; Ollenburg, & 

Buckley, 2007).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아직까지 곤충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성과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

중회귀분석을 통해 곤충 사육농가의 사업자 특성과 운영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농가의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Coppola, lanuario, Chinniei, Vita, Pappalardo, 

& D′Amico, 2018), 사업자의 특성과 같은 내생적 요인과 인프라, 

네트워크, 운영특성 같은 외생적 요인은 경영성과를 예측할 수 있

는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유찬주, 황진수, & 장동현, 2008;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Barbieri, & Mshenga, 

2008; Hung, Ding, & Lin, 2016; Murova, & Hanagriff, 2000; 

Nakana, & Mkhabela, 2011; Nybakk, & Hansen, 2008; Salvo, 

Begalli, Capitello, Agnoli, & Tabouratzi, 2017).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 변수로 매출액과 순이익율을 고려하였는

데, 경영활동으로 얻어진 매출액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요인을 고려한 순이익율까지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곤충산업 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어떤 요인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2.1. 곤충 사육 경영체

곤충은 국내⋅외 적으로 해충방제, 화분매개 뿐 아니라 곤충

으로부터 추출된 신기능 물질을 활용한 기능성 및 의약소재 개

발, 음식물 쓰레기의 정화처리, 가축의 사료, 축제 및 이벤트의 

소재, 교육, 정서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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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

가 매우 높은 자원이다(김연중, 한혜성, & 박영구, 2015).

2010년 8월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

충’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

벌,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며, ‘곤충

산업’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농림축산식

품부, 2019).

곤충은 이용되는 자원을 다양한 용도로 구분해왔다. 그 용도

별로 해충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천적자원’, 꽃가루 매개를 

통한 식물의 결실에 도움을 주는 ‘화분매개자원’, 자연 및 인공환

경의 부식된 동식물 조직을 분해하여 그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환경정화자원’, 인간의 음식 또는 동물의 먹이로 제공되는 ‘식

용자원’, 각종 질병을 치료할 목적의 ‘약용자원’, 벌꿀이나 프로

폴리스 등 곤충의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는 ‘물질이용자원’, 특정 

서식환경을 통해 환경수준을 평가하는 ‘환경지표자원’, 인간의 

심미적 활동에 직⋅간접으로 이용되는 ‘정서곤충자원’ 등이 있

다(박해철 외, 2020).

이들 곤충은 그 용도에 따라 일부 곤충 종은 대량생산을 통해 

곤충산업에서 적극 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곤충 종은 그 

잠재가치만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산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특히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식용, 애완용, 사료용의 

3가지 용도 위주로 곤충을 생산하고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용도별로 사육농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애완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식용이나 사료용 곤충을 사

육하는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용도별로 곤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용곤충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식사의 일부로 섭취해온 기록이 

있고, 이미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곤충을 식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van Huis et al., 2013; van Huis, 2016).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00종 이상의 곤충이 식용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대부분은 딱정벌레목, 나비목, 벌목, 메뚜기목이 전체의 

77% 정도를 차지한다(Jongema, 2015). 우리나라에서는 2000

년대를 지나 본격적으로 곤충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하면

서, 식용곤충의 종수를 늘리고 이용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까지 식용곤충으로 법적 인정을 받은 

곤충은 모두 9종이다.

사료용 곤충의 역사는 인류가 가축을 기르면서부터라고 추정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동물사료는 1970년대 동물원 등에서 갈

색거저리의 유충인 밀웜(meal worm)을 동물의 먹이로 이용하면

서부터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박해철 외, 2020). 최근에

는 동물사료에 들어가는 단백질 성분 가격의 상승으로 이에 따른 

대체 단백질원으로 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이 곤충을 

식용으로 먹고 싶지는 않더라도 곤충을 먹여서 키운 동물을 먹는 

것은 충분히 설득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Garcia, 2019). 현재 

국내의 곤충이용 동물사료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

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고 있다.

애완용 곤충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박해철 외, 2013). 역사적으로는 고려시대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귀뚜라미를 왕실에서부터 기르기 시작해 서민

층에까지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후 1990년대 중

반부터는 장수풍뎅이 등을 사육케이지에 넣어 판매하는 일이 생

겨나면서 애완곤충에 대한 붐이 형성되었고, 곤충농장과 판매처

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곤충산업법｣에서 지정 고시된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가 가능한 애완곤충은 75종이지만, 곤충산업 농

가 수의 증가에 비교하면 애완곤충 관련 시장은 아직까지는 제자

리 걸음에 불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2.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농촌산업의 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들은 다양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Hung, Ding, & Lin, 

2016). 농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었고(박덕병, & 김경희, 2012; Barbieri, 2013; Barbieri, 

& Mshenga, 2008; Busby, & Rendle, 2000; Hung, Ding, & 

Lin, 2016; McGehee, & Kim, 2004; Ollenburg, & Buckley, 

2007; Salvo, Begalli, Capitello, Agnoli, & Tabouratzi, 2017),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나타난 

연구가 있다(박덕병, & 김경희, 2012; McGehee, & Kim, 2004; 

Ollenburg, & Buckley, 2007).

농가들이 잠재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업 경영체가 소규모의 가족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경제적 동기가 잘 

달성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박덕병, & 김경희, 2012; Getz, 

& Carlsen, 2000; Getz, & Petersen, 2005).

농가가 어떤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경쟁우위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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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Wernerfelt, 1984). 따라서 농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

치는 자원을 식별해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농가입장에

서는 더 우수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더 나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찬주, 황진수, & 장동헌(2008)

은 농업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다. 농가의 경영자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분석한 결과, 경

력과 경지 규모 보다는 연령과 경영자 능력에 따라 경영성과가 

달라지는데, 특히 40세 이하로 연령이 낮을수록, 경영자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인 80kg당 판매가격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주, & 최승담(2013)은 농촌마을의 이장 및 운영위원 308명

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의 경제적 성과(관광객 수, 

관광수입, 개인소득, 토지가격 상승)와 비경제적 성과(참여도,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의 구조적 요인과 가치공유적 요인에, 비경제적 성과

의 가치공유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 구조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2019)은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 가운데 18세 이상 여성 농업경영주만을 대상으로 경

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의 경제

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자의 특성으로 배우자가 있

는 경우, 가구원의 수가 많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 측면의 특성으로는 농기계를 많이 보유할수

록, 정보화기기를 활용할수록, 전업농일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생

산조직에 참여할수록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선행연구로는, Nieto, Hernandez-Maestro, & 

Munoz-Gallego(2011)가 경영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3년 스페인의 농촌관광 공식 가이드에 나온 농가 경영자 15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적 재능이 경영성과인 

소득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Hung, Ding, & Lin (2016)은 2010년 대만 농업, 임업, 어업 

및 축산 센서스 조사를 통해 수집한 123곳의 농촌관광 농가를 

대상으로 성과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

경력, 농장의 규모, 직원의 수, 관리자의 교육수준이 경영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alvo, Begalli, Capitello, 

Agnoli, & Tabouratzi(2017)는 동유럽 274곳의 와인 농가를 대

상으로 수익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기후와 포도원의 특

성 및 운영자의 인적 특성(교육수준)이 주요 결정요소임을 확인

하였다. Barbieri, & Mshenga (2008)는 미국의 449개의 농촌관

광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경영특성으로는 농장면적, 사업기간, 직원의 수

가 영향을 미치고, 경영주의 특성으로는 성별이 남성일수록, 연

령이 낮을수록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농가의 운영자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력 

등의 변수를 적용한 연구(유찬주 외, 2008; 정용경 외, 2019; 

연구자 연구대상 분석방법 주요 연구결과

유찬주, 황진수, & 장동현(2008)
전남 옥천군/
전북 부안군
농가 108명

다중
회귀분석

- 연령, 경력, 컴퓨터 보유 유무, 농장 자산관리 유무, 인터넷 사용 유무, 경지 
유무, 경영자 능력 등 7개 요인이 경영성과(80kg당 판매가격)에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경영자 능력점수가 높을수록 판매가격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윤주, & 최승담(2013)
농촌마을 이장 및 
운영위원 308명

다중
회귀분석

- 사회적자본이 관광개발의 경제적 성과(관광객수, 관광수입, 개인소득, 토지가격 
상승)와 비경제적 성과(참여도,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
적 자본은 경제적 성과(구조적 요인, 가치공유적 요인)과 비경제적 성과(가치공
유적 요인, 관계적 요인, 구조적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용경, 황정임, 최윤지, & 
최정신(2019)

18세 이상 여성 
농업경영주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로지스틱
회귀분석

-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사업자 특성요인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이며, 농업경영측면에서는 농기
계 보유, 정보화기기 활용, 전업농일 경우, 면적이 넓을수록, 조직에 참여할수
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Barbieri, & Mshenga (2008)
미국 농촌관광

449 농가
회귀분석

- 농촌관광 농가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농장면적, 
사업기간, 직원 수와 경영주 특성으로 성별(남성), 연령(연령이 낮을수록)이 성
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Hung, Ding, & Lin (2016)
대만 농촌관광 
농가 123명

다중
회귀분석

- 농촌관광 농가의 경영성과 분석 결과, 사업경력, 농장규모, 직원 수, 관리자의 
교육수준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남

Nieto, Hernandez-Maestro, 
& Munoz-Gallego (2011)

스페인 농촌관광
경영주 150명

회귀분석
- 기업가적 재능과 웹사이트 타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기업가

적 재능과 웹콘텐츠가 경영성과(소득,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Salvo, Begalli, Capitello, 
Agnoli, & Tabouratzi (2017)

동유럽 포도농장
274 농가

계층적 
회귀분석

- 와인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익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기후와 농장 특성, 경영자의 인적 특성(교육수준)이 주요 결정요소임을 확인함

<표 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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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ova, & Hanagriff, 2000; Nakana, & Mkhabela, 2011; 

Nybakk, & Hansen, 2008; Salvo, Begalli, Capitello, Agnoli, 

& Tabouratzi, 2017)와 경영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종사자 수, 판매금액, 전⋅겸업 유무, 농기계 보유, 

면적 등의 변수를 적용한 연구(유찬주 외, 2008; 정용경 외, 

2019; Barbieri, & Mshenga, 2008; Hung, Ding, & Lin, 2016; 

Murova, & Hanagriff, 2000)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연간 매출액, 순이익율)에 미치는 요

인으로 농가 운영자의 특성(성별, 연령, 경력)과 운영 특성(종사

자 수, 사육하는 곤충 종의 수, 지원사업 유무, 교육수료 유무)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2020년 곤충산업실태조사(농촌진흥

청, 2020)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5년마다 실시

되고 있는 조사인데,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과 2020년에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조사이다.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곤충을 

이용하여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으로 신고된 전체 2,535개소를 

표본으로 설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내용에 대한 응답 기준년도는 조사일 이전 1년

(2019.1.1.-2019.12.31.)이며, 이 기간 동안의 곤충사육 농가들의 

사업 현황 및 경영성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에 대한 

실제 조사는 2020년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는 조사를 거절하거나, 연락처의 결번, 

조사대상자의 부재 등을 제외한 1,577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일 기준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사업체

를 운영 중인 곳은 1,370개소(86.9%)이며, 미운영상태인 곳은 

207개소(13.1%)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곤충을 사육하

는 농가의 사업자 신고 형태는 생산업 57.4%, 가공업 12.7%, 

유통업 29.6%로 분포하며, 1,577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측정도구

곤충산업실태에 대한 조사항목은 곤충 농가 및 사업체에 대한 

일반현황(대표자 연령, 성별, 소재지, 운영상태, 종사자 수, 연간

소득, 사업자 신고 형태 등)에 대한 13개 문항과, 실제 곤충 사육

현황(유형, 지원사업 유무, 곤충 이용용도, 사육 곤충 종과 먹이, 

먹이원 공급방식, 판매처 등)에 대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변수

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매출액(김경희, & 황대용, 2020; 유찬

주, 황진수, & 장동현, 2008; 윤주, & 최승담, 2013; 정용경, 황정

임, 최윤지, & 최정신, 2019; Nieto, Hernandez-Maestro, & 

Munoz-Gallego, 2011)과 순이익율(Nieto, Hernandez-Maestro, 

& Munoz-Gallego, 2011)을 측정도구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농가 사업자의 특성요인은 사업자의 성별, 연령, 종사

경력 요인을 선정하였고, 운영특성 요인은 종사자 수, 정부 지자

체로부터의 지원사업 유무, 관련 교육 수료 경험, 사육하고 있는 

곤충의 종 수 등으로 구성하였다(정용경 외, 2019; 유찬주 외, 

2008; Hung, Ding, & Lin, 2016; Nybakk, & Hansen, 2008).

3.3. 분석방법

최종 분석에 사용된 1,577개의 설문지는 빈도분석을 통해 곤

충 사육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현황과 곤충사육에 대한 일반 현황

을 분석하였다. 이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곤충 사육

농가의 경영성과에 대한 변수는 2019년 매출액과 순이익율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는 농가 사업자의 특성(3개 요

인)과 운영 특성(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사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다중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분석방법이다(Barbieri, & Mshenga, 2008; Grande, Madsen, 

& Borch, 2011; Hung, Ding, & Lin, 2016; Nybakk, & Hansen, 

2008).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성별과 지원사업 수령 여부, 곤충 관련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변수는 명목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새로운 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을 시행

하기 전에 극단치, 선형성, 오차항 분포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

였다.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종속변수 

1개와 독립변수 2개 이상의 인과관계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석방법이다(송지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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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곤충 사육농가의 일반적 특성

곤충 사육농가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사육농가 및 업체 운영자의 성별은 남성이 1,275명(80.9%)

으로 여성 301명(1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4.1

세이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60명(35.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60대 440명(28.0%), 40대 268명(17.1%)의 순으로 나

타났다.

소재지는 경기/인천 지역이 408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90명(18.4%), 경남/부산/울산 226명(14.3%), 충남/대전/

세종 149명(9.4%), 전북 129명(8.2%)의 순으로 나타났다. 곤충 

사육농가의 평균 종사기간은 3.98년이며, 3년 미만이 471명

(30.4%), 3년-5년 미만 643명(41.5%), 5년-10년 미만 356명

(23.0%)으로 전체의 94.9%가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 사육농가의 운영 특성은 <표 3>과 같다. 곤충 사육농가

의 사업자 신고 형태는 생산업이 1,349건(57.4%), 가공업 298건

(12.7%), 유통업 693건(29.6%)인데, 실제 종사유형은 생물 형

태의 곤충사육 100%, 건조나 분쇄 등의 단순가공 91.6%, 식품

이나 사료의 제품 형태로 가공이 83.0%로 사육과 생산, 제작 

가공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곤충 사육농가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 수는 평균 1.61명으

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운영자 혼자 종사한다는 응답이 865명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N=1,576)

남성 1,275(80.9)

연령대
(N=1,571)

20대 44(2.8)

여성 301(19.1) 30대 150(9.5)

소재지
(N=1,577)

서울 7(0.4) 40대 268(17.1)

경기/인천 408(25.9) 50대 560(35.6)

강원 89(5.6) 60대 440(28.0)

충남(대전/세종) 149(9.4) 70대 이상 109(6.9)

충북 126(8.0)

종사경력
(N=1,549)

3년 미만 471(30.4)

전남(광주) 126(8.0) 3-5년 미만 643(41.5)

전북 129(8.2) 5-10년 미만 356(23.0)

경남/부산/울산 226(14.3) 10-15년 미만 47(3.0)

경북 290(18.4) 15-20년 미만 18(1.2)

제주 27(1.7) 20년 이상 14(0.9)

<표 2> 사업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신고형태
(N=2,340)

생산업 1,349(57.4)

매출액
(N=937)

1천만원 미만 462(49.3)

가공업 298(12.7) 1천만-3천만미만 244(26.0)

유통업 693(29.6) 3천만-5천만미만 107(11.4)

전체
종사자 수
(N=1,367)

1인 865(63.3) 5천만-7천만미만 44(4.7)

2인 360(26.3) 7천만-1억 미만 22(2.3)

3인 79(5.8) 1억원이상 58(6.2)

4인 이상 62(4.6)

순이익율
(N=851)

10% 이하 134(15.7)

지원사업
(N=1,370)

받은 적 있음 245(17.9) 11-20% 140(16.5)

받은 적 없음 1,125(82.1) 21-30% 200(23.5)

사육곤충 종 수
(N=1,337)

1종 1,134(84.8) 31-40% 145(17.0)

2종 151(11.3) 41-50% 127(14.9)

3종 30(2.2) 51% 이상 105(12.3)

4종 16(1.2) 교육이수
(N=1,367)

교육 받음 780(57.1)

5종 이상 6(0.4) 교육 안받음 587(42.9)

<표 3> 곤충 사육농가의 운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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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2인은 360명(26.3%), 3인은 79명(5.8%)으로 나타났

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4명 이상(4.6%)이라는 응답은 ‘동애등에’

를 사육하는 농가 또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산업 관련 연간 매출액은 평균 2,826만원인데, 이들 중 

전체의 75.3%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1억원 이상

의 경우는 6.2%로 조사되었다. 순이익율은 평균적으로 33.96%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55.7%는 순이익율이 30% 미만

이라고 응답하였으나, 12.3%의 일부농가의 순이익율은 5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자금 지원사업(현대화 시설사업, 

시범사업 등)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원 받은적 있음’ 

245건(17.9%), ‘지원 받은 적 없음’이 1,125건(82.1%)인 것으

로 나타났다. 관련 교육 수료 경험에 대해서는 57.1%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이용되는 곤충의 용도는 식약용, 사료용, 학습애완용, 

화분매개용, 천적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주된 

이용되는 용도는 식약용, 사료용, 학습애완용 3가지 용도라고 

할 수 있다. 곤충 사육농가들이 사육 중인 곤충의 용도는 식약용

이 1,080건(73.4%), 사료용 184건(12.5%), 학습애완용 199건

(13.5%)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사육 중이라고 응답한 곤충의 종수를 구분해 살펴보

면, 1종 1,134건(82.8%), 2종 151건(11.3%), 3종 30건(2.2%), 

4종 16건(1.2%), 5종 이상 6건(0.4)의 분포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 사육곤충 종은 용도별로 식약용의 경우에는 흰점박이꽃무지

(892건), 장수풍뎅이(115건), 귀뚜라미(94건) 등이며, 사료용은 

귀뚜라미(77건), 동애등에(64건), 갈색거저리(45건) 등이고, 학

습애완용은 장수풍뎅이(182건), 흰점박이꽃무지(97건), 사슴벌

레(63건) 등이다. 가장 많은 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곤충 종은 

흰점박이꽃무지나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동일한 곤충 종이라 할지라도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이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곤충 사육농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곤충사육 농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간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분석

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에 대한 검사

는 분산확대지수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으로 판단

하는데, 결과 값은 1.009-1.127 사이로 모두 1.0에 근접하게 나

왔고, 10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고,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사는 Durbin-Watson

을 실시하였는데, 통계량이 1.907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서, & 김계수, 2005).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1단계에서 F=20.429(p<0.000)로 유의

하였고, 2단계에서는 F=113.665(p<0.000), 수정된 R2은 .465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곤충 사육농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1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연령(t=-4.597/p=.000), 사업 종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5418.828 1173.321 4.618

성별(남성=1) 550.442 546.391 .033 1.007

연령 -92.861 20.201 -.151 -4.597**

종사경력 422.271 61.128 .227 6.908**

2

(상수) -1687.110 980.025 -1.721

성별(남성=1) 904.544 413.096 .053 2.190*

연령 -52.181 15.333 -.085 -3.403**

종사경력 231.069 48.709 .124 4.744**

사육 곤충 종 수 584.025 264.687 .057 2.206*

종사자 수 2739.650 110.918 .617 -.521**

지원사업(예=1) 1488.840 416.230 .090 3.577**

교육이수(예=1) -179.628 344.696 -.013 -.521

F=113.665(p<0.000), R2=.469 수정된 R2=.465

*p<0.05, **p<0.01

<표 4> 연간 매출액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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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력(t=6.908/p=.000)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에서는 사업자의 성별(t=2.190/p=.029), 연령(t=-3.403/p=.001), 종

사경력(t=4.744/p=.000), 사육하는 곤충의 종 수(t=2.206/p=.028), 

종사자 수(t=24.700/p=.000), 지원사업 수령(t=3.577/p=.000) 

요인이 연간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자의 성별이 남성일수록, 종사경력이 길수

록, 사육하는 곤충의 종 수가 많을수록, 종사자의 숫자가 많을수

록,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사업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연간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표자의 연령은 

낮을수록 연간 매출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 사육농가의 연 매출액에 대한 순이익율을 종속변수로 회

귀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결과 값은 1.014-1.112 사이로 모두 1.0에 근접하게 나왔고, 10

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12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1단계에서 F=12.477(p<0.000)로 유의

하였고, 2단계에서는 F=13.926(p<0.000), 수정된 R2은 .097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확률이 .05 미만으로 회귀모형

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곤충 사육농가의 경영성과인 순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1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연령(t=-4.295/p=.000), 사업 종사경

력(t=4.882/p=.000)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는 사업자의 연령(t=-3.847/p=.000), 종사경력(t=4.539/p=.000), 

종사자 수(t=3.417/p=.001), 지원사업 수령(t=4.460/p=.000), 곤

충 관련 교육 이수(t=3.337/p=.001)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곤충 사업 종사경력이 길수

록, 종사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사업

을 받은 경험이 있을수록, 곤충 관련 교육을 이수할수록 순이익율

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자의 연령은 연간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낮아질수록 순이익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시사점

곤충은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으로서 그 시장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가에서는 곤충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은 곤충산업에 지속적으

로 종사하기 위해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곤충 사육농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성과인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율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종사경력

이 길수록, 종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지원사업을 수령했을 경우

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매출액에는 성별이 

남성일수록, 사육하는 곤충의 수가 많을수록 영향을 미치고, 순

이익율에는 곤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41.951 3.326 12.612

성별(남성=1) 1.885 1.605 .040 1.175

연령 -.248 .058 .-.148 -4.295**

종사경력 .937 .192 .170 4.882**

2

(상수) 33.241 3.691 9.006

성별(남성=1) 1.813 1.559 .038 1.163

연령 -.217 .056 -.129 -3.847**

종사경력 .864 .190 .157 4.539**

사육 곤충 종 수 .294 1.057 .009 .278

종사자 수 1.950 .571 .113 3.417**

지원사업(예=1) 7.330 1.643 .151 4.460**

곤충교육(예=1) 4.323 1.296 .112 3.337**

F=13.926(p<0.000), R2=.104 수정된 R2=.097

*p<0.05, **p<0.01

<표 5> 순이익율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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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그만둘 확률이 높고, 판매수익 및 

고용수준이 낮다고 주장한바 있기는 하지만(Fairlie, & Robb, 

2009; Robb, & Wolken, 2002), 이미 여성이 사업 운영을 주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Benjamin, 1994; 

McGehee, Kim, & Jennings, 2007). 국내 농촌에서도 여성 농업

인들의 비중은 이미 절반이 넘는 5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용경 외, 2019), 여성 사업자의 경우 경영성과가 

더 높다고 밝혀지기도 하였다(김경희, & 황대용, 202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 성별이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 연간 매출

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남성 종사자의 비율

이 80.3%로 아직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매출액도 여성일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곤충사육의 경우에는 노동의 강도

가 그리 높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여성 사업자가 적극적

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령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율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의 연령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

연구(유찬주, 황진수, & 장동현, 2008; Barbieri, & Mshenga, 

2008; Hung, Ding, & Linc, 2014; Nakana, & Mkhabela, 2001)

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이는 사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력이 

더 높고, 혁신적이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꺼이 도입할 

수 있으며(Barbieri, & Mshenga, 2008; Nakana, & Mkhabela, 

2001),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

을 통해 매출액과 순이익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의 평균 연령은 54.1

세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귀농⋅귀촌인이나 

청년농업인 등 연령이 낮은 층에서도 곤충산업으로의 진입이 확

대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 종사경력이 길고, 종사자의 수가 많으며, 사육하고 있는 

곤충의 수가 많다는 것은 경영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사업의 규모와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곤충을 이용한 생산, 가공, 

유통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며, 더 많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이 가능한데, 이는 대량생산과 가공 

등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곤충사육은 그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곤충 사육

시설, 곤충 가공 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이 큰 편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사업은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을 감축

하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과 순이익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사업 수령 

유무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곤충 사육농가의 경우, 지원사업을 수령한 비율이 17.9%에 불과

하다. 사업 종사경력의 경우, 오랫동안 동일사업에 종사할수록 

그동안에 형성된 사업적 노하우나 충성고객으로 인한 판매처 확

보 등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연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순이

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사업의 규

모를 유추할 수 있는 종사자의 수나 사육하고 있는 곤충 종의 

수 등의 요인은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순이익율의 

증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요인

은 매출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순이익율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각 지역

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곤충에 대한 교육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

긴 하지만, 앞으로도 곤충의 용도별로 사육관리법 및 질병관리기

술 뿐 아니라 제품생산 및 홍보, 마케팅에 대한 내용까지 지속적

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경영성과를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율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매

출액이라는 변수는 농가의 규모나 종사자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와도 

비례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사육하는 곤충 종의 수가 많아지

면 매출액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시에 인력이나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순이익율

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

율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곤충 종별로 매출액과 순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업장의 규모, 사업자의 교육수준 등 

보다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고, 특히 곤충 사육농가들의 경영행동

에 초점을 맞춰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곤

충산업의 성장속도에 비하면 아직까지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

은 대부분 매출액이나 규모 면에서 소규모 경영방식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기존에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나 

사업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곤충사육을 하려는 농가들의 경우에

도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곤충산업 연관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곤충산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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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꾸준히 시행되어야 하며, 곤충산업 종사

자는 일정 기간의 사업경력이 쌓일 때까지 곤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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