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적으로 곤충은 대략 500-1,000만 종이 분포하는 것

으로 추정되며 분류학적으로 명명된 종만도 100만종이 넘는다

(Park et al., 2020).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곤충들 중에서 실제

로 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수는 약 

1%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Gillot, 2005). 특히, 사람들에게 이

로움을 주는 곤충 종류를 곤충자원(insect resources)이라 하고, 

이 곤충자원을 직접 사육하여 생산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원료

로 이용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산업을 곤

충산업이라고 하며, 곤충산업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곤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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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곤충의 이용 현황과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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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곤충양잠산업과

Current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 of Industrial Insects Use in South Korea
Wontae Kim, So-Yun Kim, Sangmin Ji, Gyu-Dong Chang and Jeong-Hu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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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Insect Industry Promotion and Support Act｣,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conducted a fact-finding investigation in the insect industry for related workers in 2020. Most commonly, insect industry 

workers were involved in production (98.5%), the male ratio was high (80.4%), while those in their 50s comprised 36.4% of the workers.

As for the uses of industrial insects, 66.5% was for food and medicine, 12.7% for feed, and 20.7% as pets. The most commonly produced

industrial insect species by use were the white-spotted flower chafer (69.6%),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 for food and 

medicine; crickets (31.2%) for feed; and the rhinoceros beetle (45.6%), Allomyrina dichotoma (Linnaeus), as pets. Powder was the most

common product form at 68.5%, and live insects constituted 40.9%. Insect farms with an annual income accounted for 77.3%, of which

65.4% had annual sales of less than 20 million won. Market acquisition was rated by most insect industry workers (84.0%) as the primary

challenge. In conclusion, although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insect industry is increasing annually, the number of young 

insect farmers (20s to 40s) is decreasing. The production of industrial insects was limited to a few species, and more than half of insect

farms have very low incomes. Furthermore, insect farms have the greatest difficulty in market acquisition, necessitating the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ology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industrial insects.

Key words: Industrial insects, Fact-finding investigation, Current status, Future perspective

초 록: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2020년도에 곤충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유형은 생산업이 가장 많았고(98.5%),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80.4%), 연령은 50대가 36.4%로 가장 많았다. 산업곤충

의 생산 유형은 식약용 곤충 66.5%, 사료용 12.8%, 애완용 20.7%였으며, 식약용 곤충 중 흰점박이꽃무지는 69.6%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

으며, 사료용으로는 귀뚜라미류가 31.2%, 애완(정서)용으로는 장수풍뎅이가 45.6%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제품의 형태는 분말이 68.5%

로 가장 높았고, 생물로 판매되는 경우는 40.9%로 조사되었다. 연간 소득이 있는 곤충농가는 77.3%이고, 그 중에서 연간 판매금액이 2천만원 미

만인 경우가 65.4%를 차지하였다.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 확보로 조사되었다(84.0%). 이와 같이 곤충산업 종사자는 매

년 늘어나고 있지만 20대~40대 청년 곤충농가 대표는 줄어들고 있고, 생산은 특정 대표 곤충 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매우 영세하게 농가가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곤충 농가에서는 판로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산업곤충 소비 촉진을 위한 이용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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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곤충(industrial insects)이라 한다(Park et al., 2020). 산업

곤충의 용도는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천적용, 화분매개용, 환경

정화용, 식용, 사료용, 약용, 물질이용, 환경지표용, 정서용 등

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et al., 2020).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업곤충은 ｢곤충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곤충산업법)｣ 및 이하 법령

에 명시되어 있다(NLIC, 2019). ｢곤충산업법｣ 시행령 제6조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1항에 따르면, 천적용 44종, 화

분매개용 8종, 환경정화용 3종, 식용 10종, 약용 9종, 학습애완

용 75종, 사료용 8종, 그 밖의 기타 용도로 2종으로 대략 150여

종 넘게 표기되어 있다(NLIC, 2019). ｢곤충산업법｣은 2010년 

8월에 곤충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

며,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주관으로 조사한 곤

충산업 종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곤충 농가 수가 2020년 기

준 2,873호로 2011년 기준 265호에 대비하여 10.8배 증가하였

다(MAFRA, 2021a). 또한 국내 곤충산업 시장 규모는 매년 성

장하여 2011년 기준 1,680억원에서 2020년 3,616억원, 2030년

에는 6,30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Lee et al., 

2018).

정부에서는 산업곤충의 생산·유통·판매를 통해 곤충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곤충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곤충산

업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제3차 5개년 종합계획

(2021년-2025년)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다(MAFRA, 2021b). 

｢곤충산업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NLIC, 2019), 2020년

도에 곤충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2020년도 곤충산

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용·사료용·애완학습용 등 주요 

산업곤충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실태, 주

요 산업곤충의 용도별 생산·판매 현황, 곤충산업 종사자의 애

로사항, 곤충산업 종사자의 만족도 및 산업곤충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자료수집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곤충산업실태조사를 실

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이 2020년 실시한 조사결

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곤충산업실태조사는 지금

까지 2015년, 2020년에 걸쳐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RDA, 2015; 2020).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곤충을 

이용한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으로 신고된 전체 2,535개소의 

농가 및 사업체를 표본으로 설계하였다. 

조사내용은 주로 곤충사육 농가 및 사업체의 사업운영 현황 

및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

화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을 통

해 2020년 7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진행과

정 중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락처 결번, 현재 곤

충 관련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 등을 

제외한 총 1,577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측정척도 및 분석방법

곤충 농가 및 사업체의 일반 현황에 대한 조사항목은 대표자

의 연령, 성별, 소재지, 현재 사업 운영상태, 종사자의 수, 연간 

소득금액, 사업자 신고 형태 등의 13개 문항이다. 곤충 사육과 

관련된 조사항목으로는 사업의 유형,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사업 수령 유무, 곤충의 용도, 사육하고 있는 곤충 종, 곤충

의 먹이, 먹이원의 공급 방식, 유통이나 판매처 등에 대한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곤충 사육이나 가공 처리시 애로사

항이나 곤충산업 종사에 대한 만족도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577매이며, 분석은 빈도분석, 

t-test, 교차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통계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 ver. 26)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곤충산업 종사자의 실태

｢곤충산업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곤충산업 

종사자로 신고한 자 중에 생산업으로 신고한 자는 98.5%, 가공

업으로 신고한 자는 0.2%, 유통업으로 신고한 자는 1.3%로 분

석되었다(Fig. 1A). 곤충산업 종사자로 신고한 자의 성별은 남

성이 80.4%, 여성이 19.6%로 조사되었고(Fig. 1B), 연령은 ‘50

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60대’ 28.4%, ‘40대’ 17.2%, ‘30

대’ 8.6% 순으로 조사되었고(Fig. 1C), 신고한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4세로 분석되었다.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곤충농가별 종사자 

수가 ‘1명’인 경우가 63.4%, ‘2명’인 경우가 26.6%, ‘3명’인 경

우가 5.7%, ‘4명 이상’인 경우가 4.3%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1D). 곤충산업 종사자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24.7%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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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경북이 17.9%, 경남이 13.7%, 충북이 8.1%, 전북이 

7.8% 순으로 조사되었다(Fig. 1E). 2015년도 곤충산업실태조

사 결과(RDA, 2015)와 비교했을 때, 곤충산업 종사자는 생산

업 위주의 ‘50대’ 이상의 남성이 대표자인 경우가 다소 늘었으

며(’15년 64.7%, ’20년 71.1%), 20대-40대 청년 곤충농가 대표

는 줄어들고 중장년 곤충농가 대표가 늘었다. 이는 신규로 곤충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곤

충농가에서 실제로 일하는 종사자 수가 ‘1명’인 경우가 63.4%

로 2015년 조사결과 27.8%에 비하면 곤충농가의 규모가 아주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 산업곤충의 용도별 생산·판매 현황

산업곤충의 주요 용도별 생산현황은 식약용 66.5%, 사료용 

Fig. 1. General status of insect industry workers.

Table 1. Current usage of major industrial insects by purpose (n = 1,927)

Types of Industrial Insects
Purpose, %(n)

Food & Medicine 66.5 (1,281) Feed 12.8 (247) Pet 20.7 (399)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n = 1,026) 69.6 (892) 15.0 (37) 24.3(97)

Allomyrina dichotoma (n = 313) 9.0 (115) 6.5 (16) 45.6 (182)

Tenebrio molitor (n = 195) 9.5 (121) 18.2 (45) 7.3 (29)

Crickets (n = 179) 7.3 (94) 31.2 (77) 2.0(8)

Stag beetles (n = 115) 3.5 (45) 2.8 (7) 15.8 (63)

Hermetia illucens (n = 75) 0.7 (9) 25.9 (64) 0.5 (2)

Butterflies (n = 24) 0.4 (5) 0.4 (1) 4.5 (18)

Under bars indicate industrial insects that are bred the most for each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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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애완(정서)용 20.7%로 조사되었다(Table 1). 용도별로 

주요 산업곤충의 대표 종을 살펴보면, 식약용은 흰점박이꽃무

지[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가 69.6%, 사료용은 

귀뚜라미류(crickets)가 31.2%, 애완용은 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 (Linnaeus)]가 45.6%로서 각 용도별로 가장 많이 생

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2015년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RDA, 2015)와 비교했을 때, 산업곤충 용도가 

식약용의 경우 2015년 27.3%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생산하고 

있으며, 사료용의 경우도 2015년 9.6%에 비해 다소 증가한 반

면 애완용의 경우는 2015년 63.1%에 비해 3배 이상 감소되었

다. 용도별로 활용되는 주요 산업곤충 종은 식약용의 경우는 여

전히 흰점박이꽃무지가 우점 종이였으며(’15년 74.1%), 사료

용의 경우는 2015년도에는 갈색거저리 34.7%, 동애등에 12.2%, 

귀뚜라미류 12.2% 순서인 반면 2020년도에는 귀뚜라미류 

31.2%, 동애등에 25.9%, 갈색거저리 18.2% 순서로 곤충농가

에서 생산되는 산업곤충의 우점종이 변경되었다. 애완용의 경

우는 여전히 장수풍뎅이가 우점 종이나(’15년 62.9%, ’20년 

45.6%), 2015년 조사결과에 비해 흰점박이꽃무지가 애완용으

로써 활용도가 많이 증가되었다(’15년 7.5%, ’20년 24.3%).

주요 산업곤충의 판매현황은 Fig. 2와 같다. 산업곤충의 판

매품의 형태는 분말 형태 68.5%, 건조물 형태 58.6%, 살아있는 

생물 형태 40.9%, 완제품 형태(식품, 사료 등) 17.0% 등으로 조

사되었다(Fig. 2A). 주요 판매처는 최종 소비자 86.0%, 도소매

업자 23.1%, 가공제조업자 13.5%, 자가 소비가 2.4%로 조사되

었다(Fig. 2B). 곤충농가의 연간소득이 있는 농가가 77.3%, 연

간소득이 없는 농가가 22.7%로 조사되었으며, 연간소득이 있

는 농가의 연간 판매금액은 5백만원 미만인 농가가 31.0%, 5백

만원 - 1천만원 미만이 18.2%,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이 

16.2%,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이 21.4%, 5천만원 이상인 농가

가 13.2%로 조사되었다(Fig. 2C). 2015년도 곤충산업실태조사 

결과(RDA, 2015)와 비교했을 때, 1천만원 미만인 농가가 

49.2%로 2015년 조사결과 56.8%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곤충농가 절반 정도는 연간소득 1천만원 미만이며, 전

체 곤충농가의 평균 연간소득은 2천7백만원 정도로 산업곤충 

판매에 의한 곤충농가 소득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애로사항

곤충산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

다. 곤충농가에서 노동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는 응답자가 6.3%, ‘어렵다’ 24.9%로 곤충농가 30% 이상이 노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Fig. 3A). 산업곤충 생산

을 위해 필요한 종충(breeding stock)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매

우 어렵다’는 응답자가 5.4%, ‘어렵다’ 33.3%로 종충 확보에도 

30% 이상의 곤충농가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Fig. 3B). 산

업곤충을 사육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곤충 사료(먹이원) 확

보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자가 11.3%, ‘어렵다’ 

33.7%로 곤충농가 40%이상이 곤충 사료 확보에 어려움을 느

Fig. 2. Sales status of industrial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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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고 있었다(Fig. 3C). 산업곤충 사육 시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

치는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자가 

18.9%, ‘어렵다’ 43.1%로 60% 이상의 곤충농가에서 병해충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Fig. 3D). 생산된 산업곤충을 

원료로 2차 가공 처리하는 공정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

는 응답자가 21.7%, ‘어렵다’ 40.9%로 곤충농가 60% 이상이 

가공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Fig. 3E). 산업곤충

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매우 어렵다’는 응답자가 

59.1%, ‘어렵다’ 24.9%로 80% 이상의 곤충농가가 판로 확보

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3F). 산업곤충의 안

정적인 생산 및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곤충 종충과 

사료(먹이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효율적

인 병해충 관리가 산업곤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곤충산업법｣ 제정 후 10년 간 곤충농가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MAFRA, 2021a),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산업곤충의 우수 종충 육성과 보급, 먹이원의 표준

화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산업곤충이 산업적으로 더 활용되

기 위해서는 시급히 우수한 종충을 육성하고, 주요 산업곤충의 

먹이원도 표준화 되어야 한다. Fig. 3E와 같이 곤충농가가 가공

처리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이유는 Fig. 1A와 같이 곤충산업 종

사자 유형 98.5%가 생산업으로 산업곤충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Fig. 3F와 같이 판로에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곤충농가가 많기 때문에 Fig. 2C와 같이 곤충

농가 절반 정도가 연간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결과로 귀결된다

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곤충산업법｣ 제정 취지(곤충농가 소

득 증대 및 곤충산업 발전 도모)에 따라 곤충농가에서 겪고 있

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을 더

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만족도 및 산업곤충의 미래 전망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실태, 산업곤충의 생산·판매현황, 

곤충농가의 애로사항을 보면 산업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 및 판

매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곤충농가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

르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85% 이상이

며, ‘만족한다’ 수준 이상의 응답자는 49.6%로 곤충농가 절반

은 현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Fig. 4A). 

곤충산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는 ‘의향이 

Fig. 3. Difficulties of insect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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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에 응답한 자가 60.3%, ‘매우 의향이 있다’ 18.8%로 곤충

농가 중 약 80% 정도가 향후에도 곤충산업에 계속 종사할 의향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B). 지속적으로 곤충산업에 종사

할 경우, 사육하고 싶은 산업곤충 종과 그 용도에 대한 질문에

는 ‘흰점박이꽃무지’로 응답한 자가 68.7%(Fig. 4C), ‘식약용’

으로 응답한 자가 84.2%(Fig. 4D)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식

약용 곤충산업에 대한 곤충농가의 의지가 많은 것은 산업곤충 

중 일반 식품원료로 활용 가능한 종이 2016년에 식품공전에 등

록된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4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총 10종으로 확대되었으며

(MFDS, 2021),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제3차 곤충·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MAFRA, 2021b)에 따라 산업곤충 유

래 기능성 소재(건강 기능성식품 원료, 대체 단백질) 연구개발

이 강화되어 정책 지원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용 곤충산업뿐

만 아니라 동물사료용 곤충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동물사료용 곤충산업 규모는 지난 5년간(2015-2020) 35% 

성장하였고, 향후 10년은(2021-2031) 39.5%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며, 미화 720억 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PMR, 2020). 이와 같이 사료로서 곤충의 이용이 크게 확대

되면 국제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van Huis et 

al., 2013). 애완용 곤충산업의 경우 Fig. 4D와 같이 곤충농가의 

향후 산업곤충 생산 의지는 20.2% 수준이고, Table 1 같이 

2015년 63.1%에 비해 3배 이상 감소되어 생산 현황이 전체 산

업곤충 활용 용도 중 20.7% 수준이지만, 최근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이 시행(NLIC, 

2021)되면서 치유농업 소재 중 하나로 곤충이 주목받고 있고, ｢

치유농업법｣ 이하 하위 법령 및 제1차 치유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여러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사업이 시행될 계획으

로 애완(정서)용 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곤충농가의 신 소득 모델 창출이 기대되며, 애완(정서)용 

곤충산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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