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오늘날 기후변화는 지구 온난화 시대를 지나 열대화라고 할 

만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

적으로 달성하더라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고려할 때 단기

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지난 106년간(1912~2017년) 우리나라의 연평균기온은 약 

1.8℃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 온난화(0.85℃)보다 2배 이상 빠

른 상황이다. 이는 산업화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가 중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응

하는 대응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시행)’에 따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

호하고 있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 안

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목표로 구성되었다(환경부, 2020).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이

상기상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농업재해가 늘어나며 농산물의 

재배 적지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농업 분야

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

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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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에 사전에 적응

대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라 효과적인 적응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김창길, 정학균, 박지연, & 문동현, 2015).

최근 국내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및 대응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지역별 

취약성 평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대책을 다루고 있

다. 국내에서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와 국토⋅연안 기후변화 적응대

책 우선순위, 폭염 대응, 그리고 공공기관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동남아시아와 

미국, 호주, 남동아시아, 에티오피아, 인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농업인의 의사결정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에 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살펴보면 기후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산 기반 

강화, 안전한 농수산 환경 보전의 3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37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는 기존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집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 

수단은 현장 농업인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전문가 의견과 모형화 결과를 중심으로 

기후 적응 대책을 논의했지만, 본 연구는 농업 현장에서의 경험

과 농업인의 실제 의견을 중요한 측면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응대책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평가하는 실증적 접근

을 취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적응대책에 관한 농

가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급성과 실행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 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농업인의 참여도가 낮고, 정책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며, 적응대책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분석하는 데에 정량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t 검정과 IPA를 활용하였다. 이는 농업인이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적응 수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시급

성,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정확한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분석하여 시시각각 다르게 

발현되는 기후변화에 농업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고 농업인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조하

는 이 연구는 정부의 기후 적응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중요

한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농업 부문에서의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오수현 등(2012)은 강원도와 동해시 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6개 부문에 대하여 1km 

공간해상도 단위로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부문별로 사용된 지표에 따라 취약성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미래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취약지역이 확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온의 증가는 모든 부문의 취약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드러났고, 강수량의 지역적 변이에 따라 취약성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오수현 등, 2012).

채여라, & 조현주(2013)는 기후변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우

선순위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기 위해 일반 정책평가 지표와 기

후변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지표로는 크게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을 선정하

였다. 기후변화 위험성의 세부 지표로는 피해 발생 시점,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강도가 포함되며, 효율성으로는 경제적 효율

성, 부수 효과, 파급효과로 대표될 수 있다. 정책성의 평가 지표

는 형평성, 기존 정책과의 부합성, 민주성으로 구성하였다. 부문

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서는 정보 및 자료의 가용성 및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대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방법론을 체계화해

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채여라, & 조현주, 2013).

김나윤, & 박창석(2022)은 국토⋅연안 기후변화 적응대책

을 중심으로 정책분석을 수행한 결과, 우선순위는 방재시설 조

성 및 보강, 연안 완충공간 확보, 연안해역 및 침식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안재해 감시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계획 수립,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개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재생 추

진의 순으로 나타났다(김나윤, & 박창석, 2022).

최지혜, & 하종식(2015)은 국내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대책

을 고찰하고 대책통합과 적응관리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위

험요인 측정 단계와 관련한 폭염 관련 분야별 피해 경로 및 폭염 

대응의 중장기적 적응대책 수립⋅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

석 결과, 대책 근거 마련, 폭염 피해 분야별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를 제시하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계획 및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분야별 적응 옵션 및 기술 개발⋅보급, 분야별 폭염 

취약성 지도 작성 및 제공, 지자체 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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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 제시하였다. 이해당사자와의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이

행 단계에서는 단기 대책에 대한 이행 도구 개발, 중장기 대책에 

대한 이행 도모(시범사업 추진 및 법⋅제도적 조치), 모니터링, 

이행⋅효과 평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정 및 보완 단계에서

는 폭염 관련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DB 구축, 지자체 

수준의 M&E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 폭염대책위원회(가칭) 

운영, 지자체 담당자의 폭염 대책 피드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 

및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최지혜, & 하종식, 2015).

Howden, et al(2007)은 기후변화의 추세와 잠재적인 기후변

화의 영향력 증가로 농업 적응대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적

응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정책적 요소

들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시장을 구축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농업인들의 리

스크 관리 이해부터 시장 구축을 통해 대응대책을 운영해야 한

다고 제시하였다(Howden, et al, 2007).

Kurukulasuriya, & Rosenthal(2013)은 농업 부문의 적응대

책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알려진 지식을 반

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제기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

된 미래를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책 결정자들이 모든 문제

에 대한 단일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단 동적 적응을 촉진하고 적응

정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활용해 농업 부문의 적응 탄력성

을 향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Kurukulasuriya, & Rosenthal, 

2013).

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2019)는 

농업 부문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농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이 현장의 적응대

책 도입에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농업인의 자발적 적응대책 

도입을 위해서는 책임감, 적응대책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

적인 적응대책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하며 농업인 참여전략과 

홍보는 위험/기회, 자기 책임감 강화, 현지 맞춤 적응대책의 제

공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 2019).

Rickards, & Howden(2012)은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변

형적 적응의 네 가지 핵심 이슈로 첫째, 적응 비용의 식별, 분배, 

관리, 둘째, 적응의 정의, 위험 회피, 필요성, 셋째, 해당 수준의 

적응이 요구하는 능력, 넷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과 지원을 위해서는 호주 농업의 현재 상태, 

사회⋅정치⋅문화적 환경 내에서의 위치, 농촌 지역에 대한 실

태를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ickards, & Howden, 2012).

Andersona, Bayera, & Edwards(2020)는 농업 부문의 적응

대책은 토지 및 경작 방식의 변화, 개선된 품종 개발, 식품 소비 

및 폐기물 처리가 중요함을 제시했다. 작물 개선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며 농업인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정책 지원이 중요함을 제시

하였다(Andersona, Bayera, & Edwards, 2020).

Lane, et al(2018)은 북동부 미국 농업인들에게는 기후 영향

에 대한 우려보다 수익성, 시장 조건, 노동 가능성, 정부 규제와 

같은 다른 경제적 압박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적응대책 수단 결정은 기후 적응 및 완화 실천

에 있어서 다양하며, 극한 기후와 계절 변화에 대한 개인적 경험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Lane, et al, 2018).

Shrestha, Raut, Swe, & Tieng(2018)은 동남아시아(미얀마, 

캄보디아)의 가구 수준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대책을 분

석해 농업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작법을 변경한 것을 확인

하였다. 동남아시아 농업인들은 재배 일정, 작물 품종, 경작 방

법 등을 변경하여 적응대책을 시행했으며,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벼강화농법과 수자원 절약 농법을 도입했다. 또한 토양 

생산성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비 제조 및 사용, 작물 잔여

물 보존 등과 같은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기후 적응

적인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응대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Shrestha, Raut, Swe, & 

Tieng, 2018).

Asrat, & Simane(2018)은 에티오피아 습지 지역에서는 가

구주의 교육 수준, 나이, 경작 실패 경험, 기온 및 강수량 변화가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건조 지

역에서는 농업 경험, 기후 정보, 식량 부족 기간, 경작 실패 경험

이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두 지역 농업인들의 적응대책 결정은 가구 규모, 가구주 성별, 

경작지 규모, 교육, 농업 경력, 비농업 수입, 축산 수입, 기후 

정보, 농장-집 거리, 및 토지 구획 수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

다(Asrat, & Simane, 2018).

Singh(2020)은 인도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이고 경제적인 적응대책을 채택하는 농업인들의 주요 결정 요

인은 보험 및 신용이며 가장 효과적인 적응대책은 물 소비가 

적은 작물이라고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 제한

점으로 낮은 생계 수준, 비농업 취업 기회 부족, 관개 작물 면적 

감소 등으로 나타났고 정책 개입을 통해 정보 및 의사소통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정확한 날씨 예측을 위한 기관 능력을 

강화하며 기상청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ing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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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다양한 부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온 상승이 모든 부문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의 적응대책은 지역과 작물

에 따라 다르며 토지 관리, 작물 품종 선택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농가의 적응대책을 향상하기 위해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실제 적응 상황과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시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기후변

화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차이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 방향

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농업 환경을 고려하

고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농업인들

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대

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의 연구자 및 연도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

시급성과 적응수단의 중요도-실행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11월 0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

까지 총 15일간 진행되었으며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

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업체를 통하여 무작위 

추출된 전국의 농업인에게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총 122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3.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

요도-시급성과 적응수단의 중요도-실행가능성에 대해 조사하

기 위해 총 19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자 주요 분석 결과

오수현 등
(2012)

• 광역⋅기초지자체(강원도, 동해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미래에 전반적으로 취약성 증가 및 취약지역 확대 예상 
•기온 상승은 모든 부문의 취약성 증가, 강수량 변이에 따라 취약성 변동 확인

채여라, & 조현주
(2013)

•적응대책 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기후변화 위험성, 정책성, 효율성 고려, 세부 지표 정의

김나윤, & 박창석
(2022)

• 국토⋅연안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방재시설 조성 및 보강, 연안 완충공간 확보, 연안해역 및 침식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안재해 감시체계 구축, 기후변화 적응형 계획 수립,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개발,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재생 추진 등

최지혜, & 하종식
(2015)

• 국내 폭염 대책: 피해경로 조사 및 적응관리 프레임워크 제안.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계획/정책 수립에 다양한 
적응 옵션, 기술 개발⋅보급, 폭염 취약성 지도 작성/제공, 지자체 대책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제공, 폭염 관련 
분야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DB 구축 등 제시

Howden, et al
(2007)

•농업인들의 적응대책: 정책적 요소 통합 필요.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정책적 요소 통합 필요

Kurukulasuriya, & Rosenthal
(2013)

•정책 결정자의 역할: 동적 적응 촉진, 농업 부문의 적응 탄력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

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

(2019)

•농업인의 자발적 적응대책 도입을 위해서는 책임감, 적응대책 비용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적인 적응대책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
•농업인 참여전략과 홍보는 위험/기회, 책임감 강화, 현지 맞춤 적응대책의 제공에 초점을 두고 진행

Rickards, & Howden
(2012)

•호주 농업의 적응과 지원을 위한 요소 이해: 현재 상태, 사회⋅정치⋅문화적 환경, 농촌 실태

Andersona, Bayera, & 
David Edwards

(2020)
•농업의 한계와 정책 지원 필요성 강조: 농업인의 적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 지원 필수

Lane, et al
(2018)

•미국 농업인의 적응 다양성: 경제적 영향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

Shrestha, Raut, Swe, & Tieng
(2018)

•남동아시아 농업인들은 재배일정, 작물 품종, 경작 방법 등을 변경하여 적응대책을 시행
•적응대책 진입 장벽 감소 필요

Asrat, & Siman
(2018)

•에티오피아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식 및 적응대책 결정 요인분석

Singh
(2020)

•인도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보험 및 신용이 주요 결정 요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정책 개입 필요

<표 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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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 12문항, 인구통계학적 정보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농업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과 적응수단

의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항에 대한 측정은 7점 Likert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표 2>의 농업 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시급성 분석

에 대한 설문 문항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의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문항을 살펴보면 기상⋅

기후 이상 변화 분야는 기후변화량, 기후생산력지수, 이상기상 

발생 횟수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적지 및 생산성 변화 분야는 

식량⋅원예와 축산으로 세분되어 식량⋅원예 분야에서 작물 적

지 한계선 이동, 적응- 비적응 생산량 변화율을 평가하였다. 돌

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이상 발생 및 피해 분야는 비래 병해충 

밀도 및 보독 변동률, 남방계 해충 월동률,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

절 변화 분야는 천적-해충 다양성지수, 기후 지표종 출현 및 

서식지 변화율,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 시기 변동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이외 기타(환경영향) 분야는 토양침식 위험

성, 양분 유출, 농업용수 수질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표 3>의 농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중요도-실행 가능

성 분석에 대한 설문 문항은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 중 농림수산 부문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을 

살펴보면 기후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영향 정보 제공,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산 기반 강화, 안전한 농수산 환경 보전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기후 탄력성 제고를 위한 영향 정보 제공 

분야의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부문은 농업 부문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평가하고 통합 관

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맥류) 재배 적지와 생산성 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주요 과수의 품질 및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주요 약용작물(감초, 천궁 등)의 생리⋅생육 평가 및 재배

환경 연구, 축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피해량 자료 구축, 온도,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 지수 산출 

및 더위 지수 분포도 구축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 강화 부문은 농장 규모 기상 상세화 추정 기법 

적용 및 고해상도 농업 기상정보 제공, 작물 품종별 생육단계 

추정 기술 및 생육 맞춤형 재해위험 판정 기술 개발, 농장 맞춤

형 기상재해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확대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 기술 및 평가 강화 부문에서는 

주요 작물 재배 적지, 작기 변동 예측 기술 개발 및 미래 농업기

후지도 산출, 지역별 재배 적지 및 밭작물 작부 체계 실태조사, 

DB 구축 및 경제성 분석, 지역별 밭작물 작부 체계(파종시기) 

재설정, 작부 유형(작목, 품종) 발굴 및 현장 실증, 원예작물(무, 

양파)의 생리 프로세스 모형 및 최적 작물 수량예측 기술 개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산 기반 강화 범주의 기후변화 적응

형 농⋅축⋅수산 생산시설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합열원 이용 냉난방 시스템 및 에너

지 고효율 온실 모델 등 개발, 에너지 절감형 복합환경제어 알고

리즘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정보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투입재(연료⋅비료⋅물 

등) 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 

생산성 향상 및 악취⋅질병 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안정적 작

물 생산 및 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부문에서는 주요 작물의 이상

기상 피해 정량화 기술, 재해 유형별 피해 저감 기술 개발, 기후

변화에 따른 고온⋅저온에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과 아열

대 채소류 재배 연구 및 농가 실증 연구, 이상기상에 따른 조사

료 피해량 산정 및 피해경감 재배 기술 개발, 축종별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사양 급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료 이용성 

증진, 채소류 주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및 채소가격 안정제 

분야 지표

기상⋅기후 이상 변화

기후변화량

기후생산력지수

이상기상 발생 횟수

적지 및 
생산성 변화 

식량, 
원예

작물 적지 한계선 이동

적응-비적응 생산량변화율

저온요구도

기후신품종 재배면적율

작물 피해면적

축산

가축스트레스지수

가축생산성변화량

가축 피해규모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이상 

발생 및 피해

비래병해충밀도 및 보독변동률

남방계해충 월동율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천적-해충 다양성지수

기후지표종 출현 및 서식지 변화율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시기 변동

기타(환경영향)

토양침식위험성

양분유출

농업용수 수질

자료 : 농촌진흥청고시 제2020-17호 [별표 1]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 세
부항목

<표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와 시급성 설문항문



218 이상호⋅홍재호

ⓒ 2023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확대, 농가소득 안정망 확대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재정지원 형

평성⋅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재배시설 설계기준 및 

농업 기반 시설 점검 강화 부문에서는 재배시설에 대한 기존 

내재해형 규격 정비 및 신규 내재해형 규격 개발⋅보급, 관수관

비, 환경관리시설 등 노후 생산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 저수

지 등 농업 기반 시설 정밀안전진단⋅정밀 점검 대상을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안전한 농수산 환경 보전 범주의 병해충 및 외래종 관리 강화 

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남방계 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영향⋅

취약성 평가기준설정 연구, 아시아지역 국가별⋅작물별 주요 

범주 부문 설문 문항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영향 정보 제공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평가하고 통합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맥류) 재배적지와 생산성 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주요 과수의 품질 및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주요 약용작물(감초, 천궁 등)의 생리⋅생육 평가 및 재배환경 연구

축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피해량 자료 구축 

온도,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지수 산출 및 더위지수 분포도 구축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 강화

농장 규모 기상 상세화 추정 기법 적용 및 고해상도 농업 기상정보 제공

작물 품종별 생육단계 추정기술 및 생육 맞춤형 재해위험 판정 기술 개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확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기술 및 평가 강화

주요 작물 재배적지, 작기 변동 예측기술 개발 및 미래 농업기후지도 산출

지역별 재배적지 및 밭작물 작부체계 실태조사, DB구축 및 경제성 분석

지역별 밭작물 작부체계(파종시기) 재설정, 작부유형(작목, 품종) 발굴 및 현장 실증

원예작물(무, 양파)의 생리프로세스 모형 및 최적 작물 수량예측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산기반 강화

기후변화 적응형 
농⋅축⋅수산 생산시설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합열원 이용 냉난방 시스템 및 에너지 고효율 온실모델 등 개발

에너지 절감형 복합환경제어 알고리즘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투입재(연료⋅비료⋅물 등) 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

생산성 향상 및 악취⋅질병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안정적 작물 생산 및 
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주요 작물의 이상기상 피해 정량화 기술, 재해 유형별 피해저감 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저온에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과 아열대 채소류 재배 연구 및 농가 실증 연구 

이상기상에 따른 조사료 피해량 산정 및 피해경감 재배기술 개발

축종별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사양 급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료 이용성 증진

채소류 주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및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농가소득 안정망 확대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재정지원 형평성⋅효율성 제고

재배시설 설계기준 및 
농업기반시설 점검 강화

재배시설에 대한 기존 내재해형 규격 정비 및 신규 내재해형 규격 개발⋅보급

관수관비, 환경관리시설 등 노후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대상을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

안전한 농수산 
환경 보전

병해충 및 외래종 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남방계 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영향⋅취약성 평가기준설정 연구

아시아지역 국가별⋅작물별 주요 병해충 변이추적 및 발생 예측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다양화된 병원체와 작물간 식물바이러스병 변이 예측기술 개발

농업용수 수질 및 토양,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에 수질측정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
사업 추진

전국 농업유역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 변동 모니터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단위 양분유출 및 농업용수 수질 변동 예측

토양특성, 경사도,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농경지 토양의 침식 모니터링 및 침식 위험성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강화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기존 수리시설 용수공급 능력의 체계적 연계 및 배분⋅활용

밭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을 검증하고, 밭가뭄 평가 모형을 고도화

밭가뭄 취약지역 가뭄 수준에 따른 용수관리 방안 개발

자료 :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변화 적응기술 농림수산부문

<표 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설문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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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변이 추적 및 발생 예측 기술 개발, 기후변화로 다양화된 

병원체와 작물 간 식물바이러스병 변이 예측 기술 개발에 대하

여 평가하였고 농업용수 수질 및 토양,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

리 강화 부문에서는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에 수질 측정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 

개선사업 추진, 전국 농업유역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 변동 모니

터링,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 단위 양분 유출 및 농업용

수 수질 변동 예측, 토양특성, 경사도,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농

경지 토양의 침식 모니터링 및 침식 위험성 평가에 대하여 평가

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강화 부문에

서는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기존 수리시설 용수공급 능력의 체계적 연계 및 배분⋅활용, 

밭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을 검증하고, 밭가뭄 평가 모형을 고도

화, 밭가뭄 취약지역 가뭄 수준에 따른 용수관리 방안 개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3.3. 중요도-만족도 모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Martilla, & 

James(1977)가 개발한 Quadrant model 기반의 IPA 분석기법

은 분석 대상의 속성과 역량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 대상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

교⋅분석하여 대상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모델

이다. IPA 분석기법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X축은 만족도(Performance)를, Y축은 중요도(Importance)를 나

타내며 X축과 Y축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4개의 사분면

이 각각 유지영역, 집중영역, 저순위영역, 과잉영역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만족도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실태조사의 중요도-시급성과 농업 분야 적응 수단의 중요도-실

행 가능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데

이터를 토대로 IPA matrix를 작성하여 <그림 1>과 같이 구성하

였다.

제 1사분면은 유지영역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실행 가능성) 

모두가 높게 측정된 속성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모든 적응대책

은 현재 강점이자 중심적인 적응대책으로서 지속해서 유지되어

야 할 속성들이다. 제 2사분면은 집중영역으로 중요도는 높고 

시급성(실행 가능성)은 낮게 측정된 영역이다. 이 영역의 적응

대책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속성이다. 제 3사분면은 저순

위영역으로 중요도와 시급성(실행 가능성) 모두가 낮게 측정되

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적응대책은 다른 영역과 비교하

였을 때 비교적 중요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속성들이

다. 제 4사분면은 과잉영역으로 중요도는 낮게 측정이 되나 시

급성(실행 가능성)은 높게 측정이 되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적

응대책은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부

분이며 적응대책에 대한 인식 오류 및 역량 과다 집중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4사분면에 사용된 역량을 2사분면의 속성들

에 재할당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윤원찬, 장동헌, 김임경, & 

문수희, 2023).

4. 분석 결과

4.1. 설문 대상자 인구통계학 분석

설문에 응답한 농업인 122명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통계 분

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 기준, 남성(70.49%), 여성(29.51%)

의 순이며 나이대는 40대(27.05%), 60대(25.41%), 50대(21.3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54.10%)이 과반

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 수는 3명(35.25%), 2명(25.41%), 

4명(20.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 연간소득은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32.79%)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5,000만

원 이상 ~ 8,000만원 미만(23.77%),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7.21%)의 순으로 나타났고 영농업종은 농업이 90.98%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4.2.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 지표의 IPA 차이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가가 인식하고 있

는 중요도와 시급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작물 적지 한계선 

높
음
 ↑
 중

요
도
 ↓
 낮

음

제 2사분면 제 1사분면

집중영역
중요도 ↑

시급성(실행 가능성) ↓

유지영역
중요도 ↑

시급성(실행 가능성) ↓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저순위영역
중요도 ↓

시급성(실행 가능성) ↓

과잉영역
중요도 ↓

시급성(실행 가능성) ↓

낮음   ←   시급성(실행 가능성)   →   높음

자료 : 윤원찬 외. (2023). 벼 재배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중요도-만족도 
분석. p.57.

<그림 1> 중요도-만족도 분석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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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가축 생산성 변화량, 남방계 해충 월동률,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 시기 변동, 토양침식 위험성 항목에 대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중요도에 대한 전체 평균은 5.390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별로 

살펴보면 기후변화량, 비래 병해충 밀도 및 보독 변동률, 돌발병

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농업용수 수질, 이상기상 발생 횟수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 5.472로 나타났으며 순위별

로 살펴보면 남방계 해충 월동률, 비래 병해충 밀도 및 보독 

변동률, 기후변화량, 이상기상 발생 횟수,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 시기 변동,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대한 중요도보다 시급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업인이 시

급성을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3.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 지표의 IPA Matrix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시급성 IPA 분석 결

과는 중요도와 시급성의 평균값인 5.390과 5.472를 각 축으로 

설정한 후 20개 요인을 IPA Matrix 상에 산점도로 배치하여 

<그림 2>와 같이 도출하였다.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시급성 IPA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제 1사분면은 

조사 농가가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대하여 중요하고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성 86 70.49

여성 36 29.51

나이대

20대 3 2.46

30대 21 17.21

40대 33 27.05

50대 26 21.31

60대 31 25.41

70대 이상 8 6.56

최종학력

무학 2 1.64

중학교 졸업 8 6.56

고등학교 졸업 38 31.15

대학교 졸업(초대졸 포함) 66 54.10

대학원 졸업 이상 8 6.56

가족
구성원 수

1명 9 7.38

2명 31 25.41

3명 43 35.25

4명 25 20.49

5명 13 10.66

6명 1 0.82

연간소득

500만원 미만 13 10.66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7 5.74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1 17.21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40 32.79

5,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29 23.77

8,000만원 이상 12 9.84

영농업종

농업 111 90.98

임업 4 3.28

축산업 7 5.74

전체 122 100.00

<표 4> 설문대상 농업인 인구통계학적 정보

실태조사
중요도(A) 시급성(B)

t-value p-value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 기후변화량 5.754 1 5.672 3 -1.067 0.288

2. 기후생산력지수 5.221 18 5.344 16 1.565 0.120

3. 이상기상 발생 횟수 5.574 5 5.664 4 1.074 0.285

4. 작물 적지 한계선 이동 5.320 12 5.484 10 1.893 0.061

5. 적응-비적응 생산량 변화율 5.287 13 5.352 14 0.852 0.396

6. 저온요구도 5.123 19 5.180 20 0.640 0.523

7. 기후신품종 재배면적율 5.279 14 5.279 18 0.000 1.000

8. 작물 피해면적 5.410 9 5.467 11 0.807 0.421

9. 가축 스트레스지수 5.270 15 5.352 14 1.273 0.205

10. 가축 생산성 변화량 5.238 16 5.402 13 2.005 0.047

11. 가축 피해규모 5.459 8 5.500 8 0.491 0.624

12. 비래 병해충 밀도 및 보독 변동률 5.607 2 5.680 2 0.954 0.342

13. 남방계 해충 월동률 5.492 6 5.689 1 2.651 0.009

<표 5>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와 시급성 간의 대응 표본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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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하다고 인식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 배치된 요인은 기후변화량, 이상기상 발생 횟수, 

가축 피해 규모, 비래 병해충 밀도 및 보독 변동률, 남방계 해충 

월동률,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 시기 변동, 농업용수 수질로 나타났다.

제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시급성은 낮게 측정되는 영역

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 

배치된 요인은 작물 피해 면적, 양분 유출로 나타났다.

제 3사분면은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낮게 측정되는 영역으로 

기후생산력지수, 적응-비적응 생산량 변화율, 기후 신품종 재배 

면적율, 가축 스트레스 지수, 가축 생산성 변화량, 천적-해충 

다양성지수, 기후 지표종 출현 및 서식지 변화율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게 측정이 되나 시급성은 높게 측

정되는 영역으로 중요도에 비해 시급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

으므로 요인의 사안을 고려한 선택적 유지가 필요한 영역이다. 

해당 영역에 배치된 요인은 작물 적지 한계선 이동, 토양침식 

위험성으로 나타났다.

4.4.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 지표의 IPA 차이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에 대하여 농가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온도, 습도를 활용

한 가축 더위 지수 산출 및 더위 지수 분포도 구축 항목을 제외

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실태조사
중요도(A) 시급성(B)

t-value p-value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4.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5.598 3 5.648 5 0.611 0.542

15. 천적-해충 다양성지수 5.238 16 5.295 17 0.842 0.402

16. 기후지표종 출현 및 서식지 변화율 5.098 20 5.238 19 1.655 0.100

17.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시기 변동 5.492 6 5.648 5 1.685 0.094

18. 토양침식 위험성 5.328 11 5.492 9 1.965 0.052

19. 양분 유출 5.410 9 5.426 12 0.177 0.859

20. 농업용수 수질 5.598 3 5.623 7 0.317 0.752

전체 5.390 5.472 -

<그림 2> 농업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시급성 분석결과

분야
1사분면
(유지)

2사분면
(집중)

3사분면
(저순위)

4사분면
(과잉)

기상⋅기후 이상변화 1, 3 2 

식량, 원예 적지 및 생산성 변화 8 5, 6, 7 4 

축산 적지 및 생산성 변화 11 9, 10

돌발 및 외래병해충⋅잡초이상 발생 및 피해 12, 13, 14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 17 15, 16

기타 (환경영향) 20 19 18 

<표 6> 농업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 요인별 중요도-시급성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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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수단
중요도(A) 실행가능성(B)

t-value p-value
평균 순위 평균 순위

1. 영향⋅취약성 평가 통합 관리 5.697 2 5.459 1 2.887 0.005

2. 식량작물 재배적지와 생산성 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5.590 9 5.377 2 3.129 0.002

3. 주요 과수 품질 및 생산량 예측 기술 개발 5.549 12 5.254 12 2.648 0.009

4. 주요 약용작물의 생리⋅생육 평가 및 재배환경 연구 5.352 34 5.090 25 2.890 0.005

5. 축종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축 피해량 자료 구축 5.508 20 5.246 15 3.017 0.003

6. 온도,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지수 산출 및 더위지수 분포도 구축 5.533 16 5.361 3 1.646 0.102

7. 농장 규모 기상 상세화 추정 기법 적용 및 고해상도 농업 기상정보 제공 5.615 7 5.270 8 3.620 0.000

8. 작물 품종별 생육단계 추정기술 및 생육 맞춤형 재해위험 판정 기술 개발 5.484 24 5.262 9 2.486 0.014

9.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및 확대 5.484 24 5.164 20 3.104 0.002

10. 주요 작물 재배적지, 작기 변동 예측기술 개발 및 미래 농업기후지도 산출 5.631 6 5.328 4 3.726 0.000

11. 지역별 재배적지 및 밭작물 작부체계 실태조사, DB구축 및 경제성 분석 5.582 10 5.279 7 3.583 0.000

12. 지역별 밭작물 작부체계(파종시기) 재설정, 작부유형(작목, 품종) 발굴 및 현장 실증 5.475 29 5.254 12 2.758 0.007

13. 원예작물(무, 양파)의 생리프로세스 모형 및 최적 작물 수량예측 기술 개발 5.492 22 5.230 17 3.044 0.003

14.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합열원 이용 냉난방 시스템 및 에너지 고효율 온실모델 
등 개발

5.541 13 5.115 23 4.580 0.000

15. 에너지 절감형 복합환경제어 알고리즘 개발, 농업시설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실증

5.459 30 5.098 24 4.516 0.000

16.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투입재(연료⋅비료⋅물 등) 사용을 효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스마트팜 보급 확대

5.533 16 5.221 18 3.639 0.000

17. 생산성 향상 및 악취⋅질병예방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5.426 32 5.008 32 4.460 0.000

18. 주요 작물의 이상기상 피해 정량화 기술, 재해 유형별 피해저감 기술 개발 5.639 4 5.320 6 3.661 0.000

19.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저온에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과 아열대 채소류 재배 
연구 및 농가 실증 연구 

5.484 24 5.254 12 2.550 0.012

20. 이상기상에 따른 조사료 피해량 산정 및 피해경감 재배기술 개발 5.639 4 5.262 9 4.660 0.000

21. 축종별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사양 급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료 이용성 
증진

5.336 35 5.057 28 3.084 0.003

22. 채소류 주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및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5.664 3 5.238 16 4.476 0.000

23. 농가소득 안정망 확대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재정지원 형평성⋅효율성 제고 5.607 8 5.328 4 2.898 0.004

24. 재배시설에 대한 기존 내재해형 규격 정비 및 신규 내재해형 규격 개발⋅보급 5.303 36 5.049 29 2.983 0.003

25. 관수관비, 환경관리시설 등 노후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5.492 22 5.131 22 3.321 0.001

26.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대상을 소규모 시설까지 확대 5.516 19 5.066 27 4.440 0.000

27. 기후변화에 따른 남방계 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영향⋅취약성 평가기준설정 연구 5.574 11 5.213 19 3.902 0.000

28. 아시아지역 국가별⋅작물별 주요 병해충 변이추적 및 발생 예측기술 개발 5.459 30 4.992 34 5.010 0.000

29. 기후변화로 다양화된 병원체와 작물간 식물바이러스병 변이 예측기술 개발 5.533 16 5.000 33 5.713 0.000

30. 전국 주요 농업용 호소에 수질측정망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사업 추진

5.541 13 5.139 21 4.430 0.000

31. 전국 농업유역 하천수 및 지하수 수질 변동 모니터링 5.500 21 5.016 31 4.759 0.000

3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유역단위 양분유출 및 농업용수 수질 변동 예측 5.541 13 4.926 36 5.817 0.000

33. 토양특성, 경사도, 강우강도를 고려하여 농경지 토양의 침식 모니터링 및 침식 
위험성 평가

5.385 33 5.082 26 3.395 0.001

34.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5.779 1 5.262 9 5.332 0.000

35. 기존 수리시설 용수공급 능력의 체계적 연계 및 배분⋅활용 5.484 24 5.025 30 4.490 0.000

36. 밭가뭄 취약성 평가 방법을 검증하고, 밭가뭄 평가 모형을 고도화 5.484 24 4.984 35 5.534 0.000

37. 밭가뭄 취약지역 가뭄 수준에 따른 용수관리 방안 개발 5.566 12 5.230 17 3.678 0.000

전체 5.526 5.178 -

<표 7>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의 대응표본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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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에 대한 전체 항목의 평균은 5.526으로 나타났으며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영

향⋅취약성 평가 통합 관리, 채소류 주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 

및 채소가격 안정제 확대, 주요 작물의 이상기상 피해 정량화 

기술, 재해 유형별 피해 저감 기술 개발, 이상기상에 따른 조사

료 피해량 산정 및 피해경감 재배 기술 개발의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행 가능성에 대한 전체 항목의 평균은 5.178로 나타났으며 

영향⋅취약성 평가 통합 관리, 식량작물 재배 적지와 생산성 

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온도,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 

지수 산출 및 더위 지수 분포도 구축, 주요 작물 재배 적지, 

작기 변동 예측 기술 개발 및 미래 농업기후지도 산출, 농가소득 

안정망 확대를 위한 농업재해보험 재정지원 형평성⋅효율성 제

고의 순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각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전체

적으로 조사 농가는 실행 가능성보다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어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실행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낮다고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5.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 지표의 IPA 

Matrix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중요도-실행 가능성 IPA 

분석 결과는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의 평균값인 5.526과 5.178

를 각 축으로 설정한 후 37개 요인을 IPA Matrix 상에 산점도로 

배치하여 <그림 3>으로 도출하였다.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중요도-실행 가능성 IPA분

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분야는 제 1사분면 4개, 제 3사분면 

1개, 제 4사분면 1개로 나타났고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 

강화 분야는 제 1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 각각 1개씩 

나타났으며 기후변화 적응형 농⋅축⋅수산 생산시설 기술 개

발 및 보급 확대 분야는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각 1개, 제 

3사분면 2개로 나타났다. 안정적 작물 생산 및 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분야는 제 1사분면 4개,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2개로 

<그림 3>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중요도-실행가능성 분석결과

분야
1사분면
(유지)

2사분면
(집중)

3사분면
(저순위)

4사분면
(과잉)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1, 2, 3, 6 4 5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 강화 7 9 8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기술 및 평가 강화 10, 11 12, 13

기후변화 적응형 농⋅축⋅수산 생산시설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16 14 15, 17

안정적 작물 생산 및 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18, 20, 22, 23 21 19

재배시설 설계기준 및 농업기반시설 점검 강화 24, 25, 26

병해충 및 외래종 관리 강화 27 29 28

농업용수 수질 및 토양,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 30, 32 31, 33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강화 34, 37 35, 36

<표 8>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 요인별 중요도-실행가능성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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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재배시설 설계기준 및 농업 기반 시설 점검 강화 

분야는 제 3사분면 3개로 나타났고 병해충 및 외래종 관리 강화 

분야는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각 1개씩 나타났다. 

농업용수 수질 및 토양,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 분야는 

제 2사분면, 제 3사분면 각 2개씩 나타났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강화 분야는 제 1사분면, 제 3사분면 각 

2개씩 나타났다.

5. 결론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뿐

만 아니라 적응이 필수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산업보다 

기후 위해에 노출이 크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적응 수단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실태조사와 적응 수단에 대해 농업인

이 얼마나 중요하게 평가하는지와 실행 가능성에 대해 IPA를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가가 인식하

고 있는 중요도와 시급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작물 적지 한계

선 이동, 가축 생산성 변화량, 남방계 해충 월동률,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물 개화 시기 변동, 토양침식 위험성 항목에 대하

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농업용수 이용, 

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작물 적지 한계선 이동과 가축 

생산성 변화량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

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작물의 생육 조건이 변화하고, 

가축의 사육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남방계 해충의 월동률 증가와 꿀벌의 월동 기간 및 밀원식

물 개화 시기 변동은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토양침식 위험성 증가는 농업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농업 부문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중요도-시급성 IPA 

분석 결과는 1사분면에 기후변화량, 이상기상 발생 횟수, 가축 

피해 규모, 비래 병해충 밀도 및 보독 변동률, 남방계 해충 월동

률, 돌발병해충 확산 면적 및 피해율, 꿀벌 월동 기간 및 밀원식

물 개화 시기 변동, 농업용수 수질이 배치되었다. 이는 농업인이 

위 요인에 대하여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위 요인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파악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에 대하여 농가가 인식하

고 있는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온도,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 지수 

산출 및 더위 지수 분포도 구축 항목을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이 기후변화 적응 수단에 

대해서도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고, 실행 가능성도 높은 적

응 수단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중요도-실행 가능성 

IPA 분석 결과는 유지에 해당하는 적응지표는 총 15개, 집중에 

해당하는 지표는 5개, 저순위에 해당하는 지표 13개, 과잉은 

4개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 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중요

도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유지에 해당

하는 적응지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집중에 해당하는 적응지표는 중요도가 높

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순위

에 해당하는 적응지표는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잉에 해당하는 적응지표는 중요도

는 낮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광역지자체와 기

초지자체 수준에서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6개 부문(오수현 등, 2012)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국토⋅연

안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선순위(김나윤, & 박창석, 2022)를 

분석하고, 폭염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

언(최지혜, & 하종식, 2015)을 제시하였다. 농업 부문에 대해

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농업의 취약성(채여라, & 조

현주, 2013; Howden, et al, 2007; Lane et al, 2018; Rickards, & 

Howden, 2012; 외 다수)을 강조하면서도,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 2019)

과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박수진, & 한대건, 2021; 

Kurukulasuriya, & Rosenthal, 2013; Shrestha, Raut, Swe, & 

Tieng, 2018; Singh, 2020)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문의 실태조사와 적

응 수단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IPA 분석을 

통해 농가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중요도-시급성 분석과 기후변

화 적응 수단 중요도-실행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

다. 결과적으로, 농가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 2019)과 실제로 실행 가능성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IPA분석 225

www.extension.or.kr (학회홈페이지)

ⓒ 2023 Society of Agricultural Exten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ww.jaecd.org (저널홈페이지)

이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의 필요

성(박수진, & 한대건, 2021; Kurukulasuriya, & Rosenthal, 

2013; Shrestha, Raut, Swe, & Tieng, 2018; Singh, 2020)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공통점은 첫째, 기후변화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며, 적응대책이 필요하다

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Andersona, Batera, & Edwards, 2020; 

Shrestha, Raut, Swe, & Tieng, 2018), 둘째, 농업 부문의 적응

대책은 지역과 작물에 따라 다양하며(Andersona, Batera, & 

Edwards, 2020; Howden, et al., 2007), 토지 관리, 작물 품종 

선택, 보험, 신용(Singh, 2020; Lane, et al., 2018)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점을 보인다. 셋째, 효과적인 적응을 위해

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Asrat, & Simane, 

2018; Shrestha, Raut, Swe, & Tieng, 2018)하며, 농가의 자발

적인 참여(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 

2019)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Rickards, & Howden, 2012; 

Kuraukulasuriya, & Rosenthal, 2013)는 점에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지리적인 평가와 국토⋅

연안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오수현 등, 2012; 김나윤, & 

박창석, 2022; 최지혜, & 하종식, 2015)에 초점을 맞추었고,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Andersona, Batera, & Edwards, 2020; Mitter, Larcher, 

Schönhart, Stöttinger, & Schmid, 2019; Shrestha, Raut, Swe, & 

Tieng, 2018)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실제 의견을 수집하고 IPA 

분석을 활용하여 이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적응대책을 도출하

여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농업 부문의 기후 적응대책에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가

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응대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기후변화

의 영향이 다르기에, 농업 적응대책도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농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

이기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요

한 기후 지표들과 적응 수단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온도와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 지수 

산출과 같은 적응 수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도입

을 촉진해야 한다.

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실태를 지속적

으로 조사하고 측정해야 한다. 새로운 기후 지표나 영향 요인이 

나타날 때 이를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농업 

부문의 기후 적응대책은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야 한다. 환경학, 

농학, 기상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 간의 협력과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

위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와 지자체

는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효과적인 적응대책을 실시하여

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정책 수립 및 프로그

램 개발에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

다. 농가의 경험과 인식을 적극 활용한다면 현장에 적합한 대책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는 기후변화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 습도를 활용한 가축 더위 지수 산출 

같은 적응대책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적응

대책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요도-시급성, 중요

도-실행 가능성 분석에서 도출된 다양한 영역들에 맞춘 정책과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정책 수립 시에는 농가들

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강화해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다양한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작물, 경작방식, 지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적응대책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세부적

인 대책 수립 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 

품목별 실태조사와 적응 수단에 대해 철저한 계측을 한다면 농

업 분야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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