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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Objective: This study was a preliminary study for the prevention programs for farmers' occupational 

diseases. It selected the priorities recognized by farmers, such as occupational diseases, and also identifies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prevention programs among diseases recognized by farmers. Therefore, 

we plan to use it as basis data for future farmer safety and health programs. 

  Metho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armers living in the region, selected through a snowball 

recruitment method, and a total of 671 people were targeted. The priority selection method was the Basic 

Priority Rating System (BPRS) method, and among the occupational diseases, programs to prevent 

musculoskeletal diseases, cardiovascular and respiratory diseases, and pesticide poisoning were surveyed on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farmers. 

  Results: Among occupational diseases, the highest priority was musculo-skeletal disease, followed by 

respiratory disease and pesticide poisoning. Among the programs for musculoskeletal disease, 'use of agricultural 

work convenience equipment and auxiliary tools' had the highest perceived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Among 

the five programs for pesticide poisoning, ‘equipment of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pesticide protective 

clothing/glove’ had the highest effectiveness at 67.4%, and ‘compliance with pesticide use instructions’ had 

the highest level of feasibility at 64.3%. Among the four programs to prevent respiratory diseases, ‘wearing 

a dust mask or gas mask’ was the highest at 65.5% in terms of both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Conclusion: When carrying out safety and health programs for farmers, the priorities recognized by 

farm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program contents should also be developed taking into 

account the size of effect and feasibility recognized by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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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업무상질환 우선순

서  론

  한국 농가 수는 2022년 12월 기  102만 3천 

가구, 인구는 216만 6천 명이며[1] 산업재해 황 

통계에 따르면 농업 분야 재해율은 체 산업 

평균보다 약 1.3배가 높다[2]. 농작업 안 리가 

열악한 고령의 소규모 자  농업인을 포함할 경우 

재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한국에서 농업인 

업무상 재해에 한 정의는 [농어업인의 안  

보험  안  재해 방에 한 법률]에 되어 

있는데, 농업작업수행 과정에서 유해ㆍ 험요인을 

취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환과 농작업 

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환, 그 밖에 농업작업과 련하여 발생한 질

환으로 정의되어 있다. 농업인의 업무상질환에 

한 국가통계결과 근골격계질환이 84.6%를 차지

하며, 순환기계(3.0%), 피부질환(2.9%), 신경계질환

(2.1%), 내분비계질환(1.6%), 호흡기계질환(1.5%)의 

순으로 구성되었다[3].

  지 까지 농업인 업무상 재해 방을 한 많은 

국가사업이 있었지만, 농업인 업무상질환에 한 

방사업의 우선순 를 악한 연구는 없었다. 

높은 농업인 업무상질환 방을 한 농작업 안

보건사업의 강화가 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 을 통한 자원의 효과 , 효율  사

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 을 

한 과정인 우선순  선정은 농업인의 가장 

요한 건강 문제 는 건강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질환에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에 

따른 요구이다[4-5].

  우선순  선정이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총체 이고, 객 이며, 시간 효율 이고, 제반 

환경을 고려한 과학  방법이 용되어야 한다

[6-7]. 한편, 과학 인 우선순  선정은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근거 기반 공 보건사업의 출발

이 될 것이다[8]. 여러 우선순  결정 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데, 기 우선순 평정(Basic Priority 

rating system, 이하 BPRS), 요성과 변화가능성 

평가, 경제  분석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BPRS 방법이 보건사업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이 인지하는 농작업 질환 

방사업의 우선순 를 악하기 하여 BPRS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 질환을 선정할 것이며, 

한 질환별 재 실시되고 있는 방사업에 한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와 실천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여 이후 농작업 방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방을 

한 우선순  선정을 하여 농업인들에게 설

문을 자기기입식 는 일 일 면으로 조사하

다. 자기 스스로 설문지를 읽고 답하겠다는 

상자는 자기기입식, 시력 하로 설문지를 스

스로 읽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자는 일

일 면으로 조사하 다. 조사는 2022년 8월

∼11월 4개월 동안 진행하 고, 참여 상자는 

일개 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단체  농업경 체

에 등록된 농업인을 덩이 표집 방식으로 상

자를 선정하 으며, 최종 상자는 설문조사에 

동의한 671명이었다. 연구는 경상국립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되었다(승

인 번호 IRB GIRB-A22-NY-0064).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번 연구에서 농작업 련 업무상질환에 한 

범주는 농 진흥청 농업인 업무상질환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질환과 농어업인의 안  보험  

안  재해 방에 한 법률에서 정의된 질환을 

참조하여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질환, 심 질환, 

농약 독 그리고 피부  감염성질환 등을 포

함하 다. 한 인구사회학  변수로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농업종사기간을 조사하 다. 

연령은 40  이하, 50  그리고 60  이상으로 

구분하 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와 ( 문) 졸 

이상으로 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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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PRS

  BPRS는 우선순  선정에 가장 일반 으로 사

용하는 방법으로 1954년 Hanlon에 의해 개발되

었고, 1984년 Hanlon과 Picket에 의해 수정되었

다[8]. BPRS는 세 가지 결정 기  즉 문제의 크기, 

심각성, 재의 효과에 따라 건강 문제를 평가

하게 되며, 각 기   세부 기 에 수를 매긴 

후 일정의 공식에 의해 최종 수를 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각 기   세부 기 에 가 치를 

부여한다.

  이번 연구에서 문제의 크기(Size of health 

problem)는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유병률 규모로 

측정하 으며 10  만 으로 규모가 크다고 생

각할수록 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 다. 심각

성(Seriousness of health problem)은 농업인들

이 긴 성, 도, 경제  손실, 다른 사람들에 

한 향을 고려하여 10  만 으로 수를 부

여하도록 하 다. 재 효과(Effectiveness of 

interventions)는 농업인들이 인지하는 농업인 

상 재 효과 정도를 10  만 으로 부여하도록 

하 다.

  이 게 계산된 세가지 결정 기 을 [(문제의 

크기+2×심각성)× 재 효과]의 계산 공식에 따라 

우선순  수를 계산하 다.

2) 효과 정도와 실천 가능성

  주요 농작업 련 질환  재 국가  지방

정부에서 농업인 상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근

거로 근골격계, 농약 독, 심   호흡기질환 

등의 방사업에 하여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 크기와 실천 가능성을 조사하 다. 

질환별 주요 사업 단 당 농업인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 크기를  없다(1 )에서 아주 크다(5 )

으로 5  척도로 조사하 고, 농업인들이 실천할 

가능성도 동일하게 5  척도로 조사하 다.

  근골격계질환의 방사업으로는 농작업 환경을 

인간공학 으로 개선, 농작업 편이장비  보조

도구 활용, 농작업 후 근력운동과 유연성 운동, 

조기에 발견해서 리 등을 포함하 고, 농약 독 

방사업은 농약 살포 방법을 변경(드론, 항공방제 

등), 농약 방제복, 장갑 등 보호장비 구비, 농약 

사용 시 교육받은 주의사항 수( 주, 연, 피곤

하거나 한낮에는 살포 피함 등), 농약 사용법 

수(종류, 농도, 혼합방법 등), 독의 조기 발견 

 리 등을 포함하 으며, 호흡기질환은 같은 

맥락으로, 분진, 가스가 덜 발생하도록 환경 정

비, 분진 는 방독마스크 착용, 연, 조기 발견 

 리 등으로 구분하여 인지하고 있는 효과 

정도와 실천 가능성을 조사하 다.

3. 자료 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26.0으로 분석하 고 연구 

상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

다. 한 우선순 는 남녀, 연령 로 구분하여 

우선순 를 평가하 으며 사업의 효과와 실천 

가능성 역시 남녀, 연령 별 구분하여 질환별 

방 리 사업을 분석하 다. 분석에 이용된 통

계분석 방법은 남녀, 연령 별 비율은 카이제곱 

검정을 하 고, 평균 차이에 한 검정은 남녀별 

검정은 t-test, 연령 별 검정은 일원 배치 분산

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하 다.

결  과

  농업인 상 업무상 재해 경험 여부에 따른 

일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참여 농업인은 

총 671명으로 남자 329명(49.0%), 여자 342명

(51.0%)이었다. 평균 연령은 58.0±9.7세 고 60세 

이상이 44.6%로 가장 많았고 남녀 간 연령 차이는 

없었다. 교육 수 은 졸 이상이 37.9%로 가장 

많았고, 남자는 ( 문) 졸 이상이 48.0%, 여자는 

28.1%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p<0.01), 농업 

종사 경험은 평균 21.4±13.9년으로 남자 18.9±13.5

년, 여자 23.7±13.9년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p<0.01)(Table 1).

  농업인 업무상질환 6가지  방사업 우선순

는 근골격계질환이 156.5 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흡기질환 126.0 , 농약 독 12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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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인 업무상질환 우선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by gender*

Classification

Total

(n=671)

Male

(n=329)

Female

(n=341) p value

N(%) N(%) N(%)

Age ≤ 49 107 (15.9) 58 (17.6) 49 (14.3) 0.235

50-59 265 (39.5) 120 (36.5) 145 (42.4)

≥ 60 299 (44.6) 151 (45.9) 148 (43.3)

Age (mean±SD) 58.0 ± 9.7 57.7 ± 10.5 58.2 ± 8.9 0.542

Marital status Not-married 67 (10.0) 36 (10.9) 31(9.1) 0.417

Married 604 (90.0) 293 (89.1) 311(90.9)

Education ≤High school 417 (62.1) 171 (52.0) 246(71.9) <0.001

≥College 254 (37.9) 158 (48.0) 96(28.1)

Period of agricultural work, mean±SD(year) 21.4 ± 13.9 18.9 ± 13.5 23.7 ± 13.9 <0.001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and mean±SD unless otherwise indicated.

†p values were determined by chi-squared test and t-test.

  남녀에 따른 질환별 우선순 는 남자는 근골

격계질환, 호흡기질환, 농약 독, 심 계질환 

순이었고, 여자는 근골격계질환, 심 계질환, 

호흡기질환, 농약 독으로 남녀 간 우선순  

순서가 달랐다. 남녀 모두에서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높았으며 남녀간 수 차이 역시 유의한 

통계  차이를 보 으며(p<0.001), 다른 질환군

에서도 우선순  수 차이는 남녀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Table 2).

  남자의 모든 연령 에서 근골격계질환(40  

이하 141.7 , 50  144.2 , 60  이상 134.7 )이 

우선순 가 가장 높았고, 호흡기질환은 40  이하

(119.6 ), 60  이상(118.7 )으로 두 번째로 높

았으며, 50 에서는 농약 독이 123.0 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연령 별 우선순 는 통계학  

련성은 없었다. 여자도 모든 연령 에서 근골

격계질환(40  이하 16.20 , 50  176.3 , 60  

이상 173.6 )이 가장 높았고, 40  이하에서는 

농약 독이 127.7 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50 에서는 호흡기질환이 137.3 으로 두 번째 

높았고 60  이상에서는 심 질환이 138.9

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자도 연령 별 우선

순 는 통계  련성은 없었다(Table 2).

  농업인 업무상질환  근골격계 질환( 염, 

허리 통증, 어깨 질환 등), 농약 독 그리고 심

, 호흡기계 질환의 방과 리를 한 사업 

시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와 실천 

가능성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근골격계질환의 4가지 세부 사업별 효과 정도는 

세부 사업 모두에서 ‘크다’로 응답한 상자가 

가장 많았으며, 4가지 세부 사업  ‘농작업 편

이장비, 보조도구 활용’이 62.0%로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농작업 편이장비, 보조도구 활용’이 

‘크다’로 응답한 상자가 가장 많았으며(남; 

57.0%, 녀: 66.9%) 남녀 간 통계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p<0.01). ‘농작업 환경을 인간공학

으로 개선’에서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한 분율이 

체가 53.5% 으며 남자는 47.0% 여자는 59.8%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p<0.001), ‘조기 발견  

리’가 체 60.7% 고 남자가 55.5%, 여자가 

64.6%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농작업 

후 근력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체 55.2%로 

‘크다’라고 응답한 분율이 가장 낮았으며, 남자가 

50.0%이었고 반면, 여자는 60.1%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한편 ‘농작업 편

이장비, 보조도구 활용은 남자에서 연령 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40  이하; 74.1%, 50 ; 

56.3%, 60  이상; 51.0%)(p<0.05)(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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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골
격
계
질
환
의
 
4가

지
 
세
부
 
사
업
별
 
실
천
 
가
능
성
은
 
세
부
 
사
업
 
모
두
에
서
 

‘크
다
’라

는
 의

견
이
 
‘농

작
업
 편

이
장
비
, 
보
조
도
구
 
활
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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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로
 가

장
 높

았
으

며
, 
남
녀
 
모
두
에
서
도
 
가
장
 
높
았
는
데
 
남
자
에
서
 
57
.6
%
 
여
자
에
서
 
66
.6
%
로
 
통

계
으
로
 
유
의
한
 
차
이
가
 
있
었
다
(p
<
0.
05
),
 
‘조

기
 
발
견
 

 
리
’가

 
체
 
55
.3
%

로
서
 
두
 
번
째
로
 
많
았
고
 
남
자
가
 
50
.3
%
 
여
자
가
 
60
.1
%
로
 
두
 
번
째
로
 
많
았
으
며
 

남
녀
 
간
 
통
계

으
로
 
유
의
한
 
차
이
가
 
있
었
다
(p
<
0.
05
).
 
‘농

작
업
 
환
경
을
 
인
간
공

학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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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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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가
능
성
이
 
‘크

다
’라

고
 
응
답
한
 
분
율
이
 

체
가
 
49
.2
%

으
며
 
남
자
는
 
44
.5
%
 
여
자
는
 
53
.7
%
로
 
유
의
하
게
 
차
이
가
 
있
었
으
며
(p
<
0.
05
),
 
‘농

작
업
 

후
 
근
력
운
동
과
 
유
연
성
 
운
동
’은

 
48
.0
%

고
 
남
자
가
 
42
.4
%
, 
여
자
는
 

53
.4
%
로
 
통
계

으
로
 
유
의
한
 
차
이
가
 
있
었
다
(p
<
0.
05
).
 
실
천
 
가
능
성
에
서
는
 
‘조

기
발
견
 

 
리
’가

 
여
자
들
에
서
 
연
령

별
로
 
통
계

으
로
 
유
의
한
 
차
이
가
 
있
었

다
(4
0

 이
하
; 
43
.8
%
, 
50

; 
64
.8
%
, 
60

 이
상
; 
60
.8
%
)(
p
<
0.
01
)(
T
ab

le
 3
).

  
농
약
 

독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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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업
의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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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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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업
 
모
두
에
서
 
‘크

다
’라

는
 

의
견
이
 
60
%
 
이
상
이
었
으
며
, 
‘농

약
 
방
제
복
/장

갑
 
등
 
보
호
장
비
 
구
비
’가

 
67
.4
%
로
 

가
장
 높

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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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천
 가

능
성
 정

도
는
 ‘
농
약
 사

용
법
 

수
’가

 6
4.
3%

로
 가

장
 높

았
으
며
, 

‘농
약
 살

포
 방

법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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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항

공
방
제
 등

)’
이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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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

장
 낮

았
다
(T

ab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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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
에
게
서
 
농
약
 

독
 
5가

지
 
세
부
 
사
업
 

 
효
과
에
서
 
‘크

다
’라

는
 
의
견
이
 

가
장
 
많
은
 
것
은
 
‘농

약
 
살
포
 
방
법
을
 
변
경
(드

론
 
항
공
 
방
제
 
등
)(
66
.2
%
)’
이
었
으
며
, 

연
령

별
 
사
업
 
분
포
의
 
통
계

 
유
의
성
은
 
차
이
가
 
없
었
다
. 
여
자
는
 
5가

지
 
세
부
 

사
업
 

 
‘농

약
 
방
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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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장
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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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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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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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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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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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별
 
사
업
 
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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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유
의
성
은
 
없
었
다
. 
그
리
고
 
남
녀
간
 
5가

지
 
사
업
의
 

효
과
에
 

한
 분

포
 역

시
 유

의
한
 통

계
 차

이
는
 없

었
다
.

  
남
자
에
서
 농

약
 

독
의
 5
가
지
 세

부
 사

업
별
 실

천
 가

능
성
은
 ‘
농
약
 방

제
복
/장

갑
 

등
 
보
호
장
비
 
구
비
’와

 
‘농

약
 
사
용
법
 

수
’ 
등
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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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높
았
으
며
, 
연
령

별
 

세
부
 
사
업
 
분
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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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는
 
없
었
다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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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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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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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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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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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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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분
포
는
 
‘

독
의
 
조
기
 
발
견
 

 
리
’에

서
 
통
계

으
로
 
유
의
한
 

차
이
가
 
있
었
는
데
(p
<
0.
05
),
 
40

 
이
하
에
서
 
68
.8
%
로
 
60

 
이
상
의
 
55
.4
%
보
다
 

높
았
다
(T

ab
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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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애림, 김지연, 김보경, 이경 , 김경수, 박기수  9

  남자는 ‘분진 마스크 는 방독마스크 착용’이 

62.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 별 분포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p<0.01) 40  

이하에서는 ‘크다’에 응답한 분율이 75.9%, 60  

이하는 54.3%로 낮았다. 여자도 ‘분진 마스크 는 

방독마스크 착용’이 68.3%로 가장 높았으며, 연

령 별 분포에서는 사업별 통계  유의성이 없

었다. 남녀간 실천 가능성에 한 사업별 분포

는 연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p<0.01) 남자는 ‘크다’의 분율이 48.1% 고, 여

자는 52.8% 다(Table 5). 

고  찰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하기 해서는 지역사회 

건강 련 자료를 근거로 과제 즉, 우선순

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객 , 체

계  자료가 미흡할 뿐 아니라 우선순  선정 

방법의 부 한 사용으로, 지역사회 요구에 기

반한 우선순  과제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작업 재해 방을 한 사업계획에서 

체계 인 우선순 를 선정하여 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이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

시하 다. 

  농업인 업무상질환 군  6가지(농약 독, 근

골격계질환, 심 계질환, 호흡기질환, 감염성질환, 

피부질환)의 방사업 우선순 는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높았다. 근골격계질환과 증상(통증, 경직, 

피로 등)은 농업인들이 의료기 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농업인 업

무상질환 방에서도 가장 요구도가 높았을 것

이다. 근골격계질환의 세부 사업  ‘농작업 편

이장비, 보조도구 활용’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 

정도와 실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편, 지역사회

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근력운동과 유연성 운

동은 효과에서는 55.2%가 크다고 인지하고 있었

으나, 실천 가능성에서는 48.0%로 가장 낮았다. 

근골격계질환은 농작업과 련이 있는데, 특정 

신체 부 에 집 인 부담 는 반복 인 작업이 

요구되면 해당 부 에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험은 

증가한다. 연구 결과와 같이 농작업 편이장비와 

보조도구를 활용하면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어들 수 있다.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는 

농작업자를 한 리 과 같은 다양한 보조(편

이)도구 사용을 강조하 다[9]. 한편 우리나라 

농  지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방 운동은 실제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사업에

서는 방의 효과가 다른 것들에 비해 낮았는데 

무엇보다도 실천 가능성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한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부분 

고령자라서 오랫동안 앓고 있어 노화로 인한 것

이라고 여겨 운동으로 인한 방의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여서 일 수 있다[10]. 그 지만 농업인을 

상으로 한 근골격계질환 방 운동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으므로[11-13] 농업인 상 

근골격계질환 방운동의 교육과 함께 운동을 

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약 독 5가지 세부 사업의 효과는 세부 사업 

모두에서 ‘크다’라는 의견이 60% 이상이었으며, 

‘농약 방제복/장갑 등 보호장비 구비’가 67.4%로 

가장 높았다. 실천 가능성 정도는 ‘농약 사용법 

수’가 64.3%로 가장 높았으며, ‘농약 살포 방

법 변경(드론 항공 방제 등)’이 57.1% 다. 농업

인들에게서 농약은 농작업에서 필수 인 물질이

면서 한 이로 인한 건강장해 역시 다양한 유

병률을 보이고 있지만 많게는 86.7%가 농약 독 

증상을 호소하 다고 하 다[14]. 이 연구에서도 

농약 독에 한 우선순 가 근골격계질환 다

음으로 높았으며, 해결을 한 방법으로는 농약 

방제복과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높았으나 실천 가능성에서는 

농약 사용법을 수하는 것이라고 하여 보호장

구를 착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 다. 우리

나라에서 연구된 결과에서도 보호장구 착용률은 

낮다고 보고되어[15, 16],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

하기 해서는 실천 가능성이 높은 보호장구 개

발이 시 하다. 농약 용 보호구 착용은 농약의 

피부와 호흡기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 농업인건강연구에서는 노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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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업인 업무상질환 우선순

도를 산출할 때 농약 용 보호구 착용 여부를 

매우 요하게 고려하고 있다[17, 18]. 

  호흡기질환 방을 한 4가지 세부 사업의 

효과 정도에서 3가지 사업(환경 정비, 마스크 착용, 

조기 발견)이 ‘크다’가 60% 이상이었으며, ‘분진

마스크 는 방독마스크 착용’이 65.5%로 가장 

높았으며, 실천 가능성 정도도 ‘분진 마스크 는 

방독마스크 착용’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

연’이 42.5%로 가장 낮았다.

  직업 보건에서 호흡기질환 방 수칙을 수

하여야 하는 상황은 폐 공간에서의 유해 분진의 

노출과 같은 것은 실제 농업에서는 많이 없을 

수 있다. 그 지만, 농업인들은 가축(닭 포함)의 

털, 배설물, 퇴비 그리고 곡물, 건 와 같은 다양

한 유기 분진뿐 아니라 농약, 비료, 퇴비로부터 

야기는 되는 유해가스(암모니아, 황화수소, 질소

산화물 등), 세균  농약 등의 유해 환경요인에 

노출됨으로써 일반 인구집단보다 호흡기질환에 

더 많이 이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20]. 즉, 

농업인들이 우선순 에서 높은 수를 부여한 

것은 실제 농작업 장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냄새, 

분진, 가스 등으로 인한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방하기 해서도 

국내외 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을 가장 많이 제

시하고 있으며 농업인들 역시 마스크 등을 착용

하는 것이 효과도 좋다고 인식할 뿐 아니라 실천 

가능성도 높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약 30%만 착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21].

  연구의 제한 으로는 상자 선정이 임의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인을 표

하기 해서는 무작  표본 선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개 도 지역의 농업인  연구에 

동의한 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우리나라 농업인을 

표할 수는 없다. 한 개방형 질문으로 농업인 

생각하는 좀 더 다양한 질환과 방 방법을 도

출하여 우선순 를 정해야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거나 정부에서 하는 방사업을 

포함하여 질문 문항에 포함하여 농업인들의 다

양한 의견을 모으지 못하 다. 그 지만 연구 

결과  우선순 의 질환 결과가 실질 으로 국가 

농작업 안  보건사업 우선순 의 근거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농작업 업무상질환  근골격계질환 

해결 방법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어 가장 우

선으로 방 사업을 하여야 하지만, 아직 우리

나라에 많이 고려되고 있지 않은 호흡기질환 역시 

요구도가 높았다. 즉, 지역 농업인들을 상으로 

업무상질환 방 사업을 실시할 때 농업인들이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나 실천 가

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

이다.

요  약

  이 연구는 농업인의 업무상질환에 한 방

사업을 한 사  연구로서 업무상질환 등 농업

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우선순 를 선정하고, 한 

방사업 역시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주요 

질환들의 사업  효과와 실천가능성을 악하여 

이후 농업인 안 보건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연구 상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들을 덩이 모집 방식으로 선정하 으며 체 

671명을 상으로 하 다. 우선순  선정 방식

은 BPRS 방법으로 하 으며, 각 업무상질환  

근골격질환, 심   호흡기질환 그리고 농약 

독 방을 한 세부 사업에 한 농업인들인 

인지하는 효과와 실천가능성을 설문 조사하 다.

  업무상질환  가장 높은 우선순 는 근골격

질환이었으며, 호흡기질환, 농약 독 등의 순이

었으며, 근골격계질환의 세부 사업  ‘농작업 

편이장비, 보조도구 활용’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 

정도와 실천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농약 독 5

가지 세부 사업  효과는 ‘농약 방제복/장갑 등 

보호장비 구비’가 67.4%로 가장 높았으며, 실천 

가능성 정도는 ‘농약 사용법 수’가 64.3%로 가

장 높았다. 호흡기질환 방을 한 4가지 세부 

사업  효과와 실천 가능성 모두 ‘분진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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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독마스크 착용’이 65.5%로 가장 높았다.

  농업인들을 한 안 보건사업을 수행할 때 

근골격질환을 한 사업을 우선 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농약 독, 호흡기질환 역시 우선순

를 고려하여야 하며,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효과 크기와 실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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