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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업성장이 과거에는 부존자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오늘날 농산물 무역개

방으로 농업생산의 국제 경쟁력이 시되면서 과거와 같이 단순한 부존자원의 

비교우 보다 기술의 비교우 가 차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발 에서 농업의 역할은 과거 경제발 을 한 식량공 이나 자

원의 제공, 시장 확  등 시장 경제  기여만이 아니라 환경보존과 같은 농업

의 공익  가치로 나타나는 다원  기능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한다. 더

구나 BT, IT, ET 등 첨단과학의 발 에 따라 농업기술이 생산, 유통, 소비구조

에 향을 미치는 범 는 차 확 된다. 특히 농업기술은 그동안 농업성장을 

하여 기술의 공 구조에 의한 개발이 심이었다. 그러나 경제발 과 사회 

구조변화에 따라 농업의 변화는 필연 이며 농업의 변화에 따라 장기 으로 

농업의 지속성과 수요변화를 반 한 농업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농업기술의 변화가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에 응하기 해서는 미래 농업기술

의 망을 토 로 성장 잠재력이 큰 핵심 농업기술이 무엇인가를 구명하여야 한

다. 한 농업 기술변화에 향을  수 있는 련 산업의 기술과 향을 분석하여 

농업기술에 한 농업정책의 응방향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향후 30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의 발 방향을 망하고 미래 농업기술에 

향을  수 있는 경제  여건과 련 산업의 기술  그 향을 분석하기 하

여  과거 농업기술의 추이를 분석하고 재 연구 인 핵심기술의 동향을 악하

며, 미래 농업기술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토 로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를 망

하여 미래 농업의 변화에 합한 농정방향을 정립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 한 연구자들의 심을 더욱 

불러 일으켜 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는 데 거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7. 11.

한국농 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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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 농업성장은 농업기술에 의하여 주도 되었으며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개발의 요성은 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농업 기술개발  보 , 리, 규제 등 농업 

기술개발 련분야가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실에서 앞으로 미래 농업기술 분야를 조망하여 핵심기술은 무엇이며, 이 분야

에서 우리 기술의 성장잠재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는 것은 장기 인 국

가 농업기술 개발정책 방향설정에 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의 목 은 향후 30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

의 발 방향을 망하고 미래의 농업기술에 향을  수 있는 련 산업의 기

술과 그 향을 분석하여 농업 기술변화에 한 농정의 응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근방법은 농업기술  기타 기술발  추이에 한 농림기술

리센터(ARPC)와 과학기술부의 미래농업기술 측과 련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 로 미래 농업기술을 망하 다. 따라서 분야별, 기술 성격별, 소비 지향성

별, 주요 심테마별로 미래 농업기술을 재분류하여 농업과 식품업계에 크게 

향을 미치는 핵심기술 는 주류기술을 심으로 분석하 다. 분석기간은 

재부터 2030년까지이며 미래 농업기술의 실  측년도를 기 으로 매 5년 단

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분석 자료는 농림기술 리센터의 미래농업기술 측․로드맵 작성  효율

인 투자기술 개발(2004)의 10개 분야(임업․임산 제외)에서 2009년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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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5년까지의 162 과제와 과학기술부의 미래사회 망과 한국의 과학기술
(2005)에서 ‘식량과 생물자원’ 분과의 6개 역 92과제(2005-2030)를 분석 상

으로 하 다.

  주요 분석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분야별, 기술 성격별, 소비 지향성별, 주요 

심테마(분야)에 한 미래농업 기술로 나 어 분석하 다. 기본 인 심

상으로 단수 증가, 노동 감, 친환경농업 등과 향후 심 상이 되는 정 농

업, 식물공장, 바이오매스 등에 한 미래농업 기술을 정리하 다. 유통 련 주

요 미래 농업기술은 BT, IT, NT를 이용한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와 신선편이 

식품 선도유지 기술 등을 정리하 다.

2. 농업기술변화의 추이

1) 최근 30년간 주요 농업기술의 변화 추이

  1960년  이후 한국농업의 기술변화 추이는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생화학  

기술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계  기술진보로 나 어 볼 수 있다. 경종부문

에서 생화학  기술은 품종개량, 재배  토양 리기술이다. 재배기술은 벼 육

묘기술, 채소공정 육묘 생산기술, 비닐온실 주년 생산기술과 비닐 멀칭 재배기

술, 원 에 한 생장조 제 등이 있다. 토양 리기술은 토양분석 균형 시비기

술과 객토, 석회, 규산질 등 토양 개량기술이 주요 신기술이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계  시설기술은 경운기나 벼 이앙기, 벼 수확기, 다목  트랙터의 

개발과 RPC 도정 시스템 등이다.

  축산기술에서는 인공수정기술의 발달과 낙농의 자동 착유기술, 생  우유

냉각기술과 첨가제등에 의하여 균형  가축 배합사료기술이 이 분야의 주요 

신기술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콜드체인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농산

물 자동포장기와 농산물 선별 시스템 등 유통 련 기술도 크게 발 하 다.

2) 농업여건 변화와 기술변화의 특징

  농업의 변화는 첫째, WTO 설립 이후 농업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시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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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요하며 농업 생산만이 아니라 농업 유통분야가 크게 확 되어 농업의 

변화에 따라 농업 연구투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농업생산력이 농업

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커져 농업은 자원 주에서 과학 기술 주의 농업

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농업 연구투자만이 아니라 농업 연구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과거의 농업은 규모경제에 의한 량 생

산이었으나 오늘날은 친환경 주의 농업으로 변모하여 이 분야에 한 농업

연구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가능한 유 자 변형 

농산물(GMO),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등 이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확

이다. 다섯째는 농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높아져 가격뿐만 아니라 

한 식생활과 식품의 안 성문제에 소비자들의 향력이 커졌다.

  농업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농업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술은 

기에는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공 측면에서 성장 주의 농업 

기술개발이었으나 경제발 에 따라 환경 친화  농업 기술개발로 변모하여 

지속  농업의  특성을 보인다. 한 생명과학이나 정보기술, 환경기술의 발

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융합 기술형태로 나타난다. 농산물 유통의 확 에 

따라 시장유통과 정보기술의 요성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심이 식품의 안

성, 기능성에 한 선호가 커지면서 농산물 수요에 따른 기술변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3. 재 연구 인 주요기술 동향

3.1. 성장 잠재력이 큰 주요 농업기술

3.1.1. 농업생산성 증  기술

  농업생산 련 주요 농업기술에서 농업 생산성 증 기술은 단수증가 기술, 

노동 감 기술, 정 농업 기술이다. 이  단수증가 기술은 경종작물, 원 작물, 

축산수의, 생명공학과 자원환경 분야에서 유 자탐색과 형질 환, 환경내성 품

종육성, 종합  병충해 리 기술이 주요 핵심 기술이다. 투입물 감기술은 농

업기계화 부문에서 노동을 감할 수 있는 무인화기술이다. 이것은 농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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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 이 개발되기 이 단계의 기술로서 농업기계의 인간공학  설계기술

을 말한다. 

  투입물 감기술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은 정  토양 리  작황 측 

리기술의 보 으로 정 농업에 의하여 비료나 농약 등 투입물을 감할 수 

있다.

3.1.2. 농업 구조 련 기술

  농업 구조 련 기술은 농업 기계화기술에서 생물생산 기계기술이나 농작업 

무인화기술 이외에 논에서 실질 으로 농업구조와 련된 기술개발은 가까운 

장래에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축산분야에서 가축 무인 리 실용화 기술과 착

유로   사양 리 시스템 개발이 재 진행 인 이 분야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원 작물 분야에서 비용 온실 생력 기계설비 시스템의 개발, 고

품질 원 작물 생산을 한 환경  생체정보 제어 시스템 개발, 시설재배 시

스템 표 화, 식물 생장조 제의 개발과 이용으로 원 생산에서 식물공장 시

스템이 이루어지면 지 까지의 원 생산보다 효율 인 생산구조로 변모할 것

이다.

 

3.1.3. 친환경 농업기술

  친환경 농업과 련된 농업기술은 경종작물분야에서 생력, 비용 친환경 신

품종 개발기술과 원 작물분야에서 친환경 토양 리  시비체계 확립, 토양 

 유효양분 이용효율 증 기술이다. 축산분야에서는 항생제 체물질 개발기

술이 이루어지고 농업기계화 분야에서는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이 개발되

어 토양오염을 경감시킨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병해충 방제기술이 개발되고 

천연생물농약이 친환경을 한 핵심기술이다. 자원․환경분야에서 환경 복원

리 기술과 환경 친화 농업용 곤충이 개발되어 친환경 농업기술이 확 될 수 

있다. 유통․정보분야에서는 잔류용 농약의 분해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

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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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유통․정보  바이오매스

  유통 련 주요 농업기술은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가 가능하게 되고 나노기

술에 의하여 신선 편이식품 선도유지 기술이 개발된다. 바이오매스기술은 자

원․환경분야에서 생물에 지 자원발굴 기술과 생물자원 에 지 환 이용기

술이 핵심기술이 된다.

3.1.5. 소비 지향형별 농업기술

3.1.5.1 건강성 지향 농업기술

  원 작물에서 형질 환기술이나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는 기술개발로 고품

질 육성기술이다. 축산부문에서는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의 핵심기술에 의

하여 건강지향형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분야에서는 고기

능성 유용백신 생산기술이 건강지향 농업기술의 핵심기술이다. 기계화분야에

서는 농산물 물질 안 성 평가 센서개발과 농작업 무인화기술이 핵심기술이 

된다. 유통․정보분야에서는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와 잔여농약 속 정보

개발이 요한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3.1.5.2. 감각성 지향 농업기술

  소비자의 감각성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은 경종작물에서는 생력, 비용, 친환

경 생산 응 신품종개발 기술이다. 원 작물에서는 식물공장 생산시스템 기술

이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 생명공학분야에서 유기자원 순환체계 확립과 생물

농약 등 자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계화분야에서는 정 농업 

기계기술이 핵심기술이 된다. 자원․환경 분야에서는 오염된 농경지의 경제  

환경친화형 처리기술이 핵심기술이다. 유통정보 분야에서는 동결  해동기술

의 실용화를 통한 신선편이 식품 선도 유지기술과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 

기술이 주요 핵심기술이다.

3.1.5.3. 개별성  편의성지향 농업기술

  소비자들의 개별성  편의성을 지향하는 주요 핵심 농업기술은 수의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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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기능성 축산물생산,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 유

통정보 분야에서 신선편이식품 선도 유지기술이지만 모두 2011년 이후에 가능

한 기술이다. 

 

3.2 미래 농업기술의 제약요인

  성장 잠재력이 큰 농업분야별 핵심기술은 부분 지식  자본집약 인 범

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한 연구투자, 

기술개발에 따른 한 제도변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기술수용

을 한 지식기반의 구축이 미래농업기술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기술개발을 한 연구투자는 R&D의 규모 뿐만 아니라 기 연구와 응

용연구, 분야별 연구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자원 리의 정성에 크게 

향을 받을 것이다. 한 새로운 농업기술의 특성에 따라 민간투자의 확 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한 제도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은 농업인들의 

기술 수용을 한 교육과 기술보 이 요하며 고령 농민들은 기술보 의 제

약요인이 될 것이다.

4. 미래 농업기술에 향을 미칠 주요 변수

4.1. 련 산업의 기술(IT, BT, ET, IET, BIT, BET, NT 등)

  생명공학기술(BT)은 앞으로 농업에 가장 요한 향력을 미칠 것이다. 경

종작물에서는 특용작물의 기능성 물질 생산, 생명공학에서는 고기능 유용백신 

생산,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고효율 형질 환, 유용유 자 분리․발 기

술, 동물 배아 기세포이용, 진단용 DNA칩 생산, 천연생물농약 개발, 축산․

수의 분야에서는 기능성 축산물 생산, 면역 증강물질 생산, 이 장기 제공 동

물 개발기술, 항생제 체물질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에 범 한 향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T)의 발 은 농작업 무인화, GPS나 GIS와 결합하여 토양 리

나 작황 측 리를 통한 정 농업, 소비자의 선호에 하게 맞출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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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평가용 로 의 실용화 등 농업 기계화에 미치는 효과는 지 하다. 한 

제품 련 포장기술 보 과 농축산물 생산이력을 리할 수 있는 유통정보 분

야에 향을  수 있다.

  환경기술(ET)은 생물에 지 자원 발굴, 생물에 지 환 이용기술, 자원 환

경 복원 리기술, 폐기물 자원화기술 등 앞으로 환경 련 농업분야에 차 큰 

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약”에 의한 온실가스문제는 노동력 감소

에 따라 에 지 집약  농업으로 환해가는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나노기술(NT)은 식품의 안 성뿐만 아니라 유통과 납품에 한 검

사와 유기농 상품의 가치를 별하는 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4.2.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자의 심

  미래의 식품 소비구조 변화는 소득상승과 생활양식의 변화, 가족구성의 변화

에 따라 건강성, 편의성, 감각성, 개별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것

은 소비자들이 건강  안 성을 고려한 기능성 식품을 요구하며 국내외 소비

자들의 구매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한 IT, BT, ET, NT 등 기술발 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고부가가치 식품생산과 생산 이력제를 통하여 그러한 

식품의 공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미래 농업 기술변화 망

5.1.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 방향

5.1.1. 분야별 농업 기술수 의 평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다른 나라와 우리와의 기술수  평가에 의하면 세계

최고 수 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68.9로 미국(96.4), 일본(86.2), EU 

(85.1)에 뒤떨어져 있으나 호주(69.9), 카나다(67.8)와는 비슷한 수 이다. 국

(54.4), 러시아(52.9), 인도(47.9)보다는 수 이 높게 나타나 있다.

  농업분야별 주요국간의 기술수 은 국민식량의 안정생산 기술분야는 81.0으

로 미국(93.2), 일본(89.9)보다는 낮으나 다른 나라보다는 높다. 농축산물 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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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안정생산기술에서도 80.6으로 미국(90.0), 일본(87.7), EU(85.3)보다는 낮고 

기타의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수 이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  안  농축산물 

생산분야에서는 68.2로 미국(96.7), EU(96.0), 일본(87.7)보다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호주(76.8)와 카나다(75.1)보다 낮은 수 이다. 농업기계화 자동화기술

도 63.2로 미국(98.5), 일본(90.9), EU(82.3), 카나다(68.6), 호주(65.4)보다 뒤떨

어져 있다. 농업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는 61.6으로 미국(100.0), EU(89.6), 일본

(80.3), 호주(68.4), 카나다(65.0)보다 낮고 농업생명공학기술도 59.5로 미국

(100.0), EU(82.8), 일본(80.8), 카나다(61.6), 호주(60.2)보다 낮다.

 

5.1.2. 농업 생산 련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방향

  농업생산에 련된 미래 농업기술은 단수증가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  기술

과 투입물 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 기술, 바이오매스 기술, 친환경 농업기

술, 유통 련 농업기술이 있다.

  농업 생산 련 기술은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기술을 이용한 량생산 기술, 

육종분야에서 환경에 잘 응하는 품종개발이나 기능성의 강화에 의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투입물 감 부문에서는 로 이나 수확

시스템 개발로 생력화 기술이 개발되고 원 부문에서 식물공장이나 기능성 강

화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의한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농업의 투

입물 감기술은 식물공장이나 옥내 농업기술에 의하여 극 으로 환경을 제

어하여 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친환경 농업기

술은 환경오염을 이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친환경 농업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환경 

친화 인 농업으로 환경피해를 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

경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래 농업기술은 통  농업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첨단

기술의 활용에 의한 환경 친화 , 고품질 기능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품질

이 높아지고 농작업의 편이성이 도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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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소비 지향형 미래 농업기술 변화의 방향

  소비 지향형 미래 농업기술은 부분 건강에 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수기능을 한 가축 육종기술과 노화억제 식품소

재, 면역이나 질병 방이 가능한 작물의 품종개발, 자 를 차단하는 식품 등 

고품질 고기능성, 치료용 의약소재가 개발된다. 따라서 단순히 소비자들의 식

품에 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소비 지향형 농업기술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나 방이나 의료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기술로 의료지식과 

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농업은 친환경 농업에 의한 안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복원 

리기술, 오염물질 정화작물 개발, 유해물질을 탐색하는 종합 정보기술, 안 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장, 보 기술 등이 개발된다. 특히 개인의 특성에 맞출 수 

있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쉽게 응할 수 있는 조리과정이 간편한 식품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비 지향형 미래 농업기술에 따라 농산물을 단순히 시장

에서 구매하는 상품수요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히 연결된 맞춤형 

식품수요가 이루어질 것이다. 

  

5.1.4. 첨단기술 련 미래 농업기술의 방향

  첨단기술은 BT, IT, ET, NT와 이들의 융합기술인 BIT, BET, ETT, NIT가 

있다. BT는 경종작물과 원 작물분야에서는 환경 친화 이며 기능성 품종육성

이나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고품질 육성 생산부분에서 어느 정도 응용된

다. 그러나 축산부분에서는 기능성 축산물생산, 동물 배야 기 세포이용, 이종 

장기제공 동물 개발기술 등 기능성 가축육종 뿐만 아니라 사람의 체장기 생

산을 한 동물의 사육과 합성을 할 수 있는 동물개발 등 획기 인 발 을 

이룰 수 있다. 

  생명공학분야에서 BT는 노화억제 식품개발이나 질병에 한 항성을 갖는 

동물사육의 실용화, 질병 방 기능성 물질함량이 증가된 품종보 , 식품에 의

한 자  차단, 스트 스 해소 식품개발, 특수 환경에서 용하는 작물 재배기

술 등  개인의 체질이나 기호도에 따라 맞춤형 식품을 개발 할 수 있는 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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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분리발  기술 부분 등에서  크게 발 할 것이다. 

  이러한 BT와 ET와 IT가 융합되어 노동이나 농업용수부족, 황사 같은 열약

한 기상이나 수자원 조건에서도 재배 가능한 품종과 재배기술이 개발될 수 있

다. ET는 축산부산물의 폐기물 자원화 기술부분에서 미래 농업기술의 발 을 

가져온다. IT는 농작업 로 개발이나 정 농업 기계기술의 개발로 생력 기계

화 기술과 유통 정보 분야에서 안 한 농축산물 생산  공 을 하여 효율

인 유해물질 조사  탐색기술이 응용된다. NT는 장기술  포장용재의 개

발로 연  안 한 농산물 공 체계가 보 되고 농산물 물질, 안 성  평가기술

의 발 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과 친환경 농

업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5.1.5. 미래 농업기술의 우선순

  미래 농업기술의 세부개발 기술에 한 우선순 를 농업기술의 생산  소

비 련 특성에 따라 향이 큰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작물분야의 특용작물 기능성 물질 생산부분에서 2015년에 실 될 수 있

는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년도 인삼생력생산기술  품종육종이 미래 농업기술

의 세부개발기술에서 우선순 가 높다. 기계화분야에서는 정 농업 기계부분

의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로 2015년까지 개발될 수 있다. 자원․환경 분야

에서는 2015년 까지 실 될 수 있는 토양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의 

실용화와 환경 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의 개

발이다.  

  경종작물분야의 친환경 제 활성물질 개발 분야에서 건강성과 친환경에 

련된 잡 의 화학 , 생태  방제  친환경  방제기술의 보 은 2015년까지 

실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기계화분야에서는 농작업 무인화 부분으로 2015년 

농작업 로 개발, 과일의 효율  수확시스템 개발, 농업용 차량의 무인 자율 주

행시스템 개발기술로 모두 노동을 감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 측정부분의 맛을 code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

한 능평가용 로 이 실용화되는 기술로 감각성과 건강성에 연계된 소비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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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기술이다. 

5.2. 기술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유통, 소비변화의 망

5.2.1. 기술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의 변화 망

  BT, IT, ET, NT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농업기술 변화에 따라 미래 농업생산

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실  할 수 있다. 즉 농업생산에서 수량

을 높이거나 농비용을 일 수 있으며 작물의 재배한계를 극복하여 생산

역을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감시켜 친환경 농업의 

구 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미래 농업생산에 미치는 농업기술의 향을 분야별로 살펴 볼 수 있

다. 경종작물분야에서 고품질, 기능성, 생력화 생산기술이나 품종개발과 형질

환 품종 개발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 졌던 농업의 지역  특화생산보다 미래

농업은 기능  특화 생산이 이루어 질 것이다. 한 정 농업 기계기술의 개발

에 따라 정  토양 리가 이루어지는 친환경 정 농업이 작물생산에서 일반화 

될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 농업은 생명공학분야에서도 기능성식품개발과 고효

율 형질 환으로 특수환경에 응할 수 있는 작물품종과 재배기술이 실용화 

되고 우주환경 응작물이 개발되어 작물재배의 한계가 넓어지게 된다. 

  원 작물에서 첨단 농업기술개발에 따라 기능성 원 작물, 생력기술  친환

경 생산과 식물공장형 원 작물 생산이 이루어 질 것이다. 원 작물분야는 미

래 기술진보에 따라 기술과 시설집약 인 생산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축산․수의분야의 미래 농업기술은 특수 기능성 가축육종 기술개발,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동물성 단백질 생산  체장기 생산용 형질 환 가

축의 생산기술을 실용화 할 수 있다. 한 오염물을 정 처리하고 생태계 

정생산 체계도출  생산 리 기술이 가능하다. 주문자의 특성  요구에 맞는 

축산물 생산기술이 실용화되고 축산물 원산지 추  리기술과 비 괴 검사기

술, 항생제 내성  잔류성 여부를 신속히 정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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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기술변화로 인한 유통구조의 변화

  BT, IT 등 기술변화가 유통구조에 미치는 향은 형 유통업체, 자 상거

래업체, 통신 매회사 등 유통주체가 다양화하고 통신거래, 자거래, 약거

래, 표본거래 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다.  산지 생산자 조직이 소비지 형 유

통업체, 식품 가공업체, 외식  식자재 업체의 수요패턴에 따라 맞춤생산과 맞

춤유통이 가능할 것이다.

  소비형태의 변화가 소득증가와 핵가족화, 여성 활동 증가로 인하여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맞춤형으로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 리, 포장기

술, 장기술, 물류기술이 발 하게 되면 유통업이 형화, 고도화된다. 유통에

서 감모나 시간 등 낭비요소가 제거되고 유통거래가 간편화 되어 유통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5.2.3. 기술변화로 인한 소비구조의 변화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강성, 편의성, 안정성,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농업

기술의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 으로 고품질, 기능성, 고 랜드 화된 식품소

비로 식품소비구조가 달라진다. 

  식품소비구조는 표 화된 농산물의 소비에서 개별  선호에 따른 차별화된 

식품소비가 농업기술에 의하여 가능해지면서 소비구조가 양극화된다. 즉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품질 다양화에 의한 식품차별화에 따라 다양한 식품의 소

비증 로 높은 가격에 차별화된 농산물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6.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정의 응방향

6.1.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업 생산정책

  미래 농업 기술변화는 소비를 지향하는 기술발 에 따라 건강성, 안 성, 감

각성, 개별성 등 기능성 농산물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소득 주의 품

목 심에서 벗어나 소비지향에 따른 기능성이나 양을 심으로 생산이 이루

어질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환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업생산은 생산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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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역특화보다 기술에 따른 기능  특화가 더 요하다. 이것은 미래 기술

변화에 따라 농업생산이 단순히 지역에 따른 농업특화의 지 구분보다 지역 , 

기능  농업지  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 농업기술은 친환경 농업생산이 일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농업생

산정책과 한 련을 갖는 것은 친환경 토양 리를 한 정  농업생산이

다. 우리나라는 경지규모가 제약되기 때문에 정 농업에 한 기술  가능성에

도 불구하고 농가의 정 농업 수용은 어렵다. 그러나 정 농업의 환경보 에 

한 향은 공익  기능을 갖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막고 환경오염을 일 수 

있는 정 농업의 실 성은 사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농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존자원에 의한 비교우 보다 기술

경쟁력에 의한 비교우 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술  비교우 는 앞으로 생명공

학 등 첨단 농업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생산정책은 농업기술정

책과 연계시켜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2. 농업 기술변화와 농산물 유통  소비정책

  유통․정보분야에서 미래 농업기술은 유해성분이나 식품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식품의 안 성 유지를 한 비용 유통 리기술, 제품 련 종

합정보를 장하고 인식할 수 있는 포장기술이 보 된다. 따라서 형 유통업

체나 자상거래, 통신 매가 가능하여 통신거래, 자거래, 표본거래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농산물 유통정책은 종합 유통센터 내에 물류기지를 마련하

여 이와 같은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한 이와 같은 

유통체제의 기 가 되는 농 이나 소비자지역의 정보화를 확충하고 품질의 규

격화와 물류표 화를 하여 등 정 기 을 정비하여야 한다. 식품안 성 제

고를 한 검역과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식품 표시제도를 완비하고 식

품 해요인이 발생하 을 경우 추 리 시스템을 통하여 바로 역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인과 유통종사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

이기 하여 교육, 훈련 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보인 라를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기술의 변화에 쉽게 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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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따른 맞춤유통은 품목별 특성화보다 기능성 특성화에 

따른 시장형태를 갖게 되며 따라서 선별, 포장의 분류가 기능의 세분화에 따라 

보다 정보 집약 인 유통의 특성을 갖게 된다. 유통정책의 방향은 소비자의 선

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의 정보화에 따라 보다 규격화나 표 화가 문

인 정보를 포 하고 검사기능도 세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 규격화와 표 화는 이와 같은 맞춤유통에 합한 정보를 기

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농업기술의 발 에 따라 농업생산이 소비지향성 생산으로 환하면서 

안 성, 건강성, 감각성, 개별성 등 기능성에 의하여 맞춤형 생산과 유통이 이

루어지고, 품질과 련된 유 자 변형농산물(GMO) 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포

함하여 지리  표시, 친환경 인증표시, 품질인증 표시제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시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검사나 평가

제도에 한 기술  실  가능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맞춤형 상품에 한 소비

패턴이 일반화 될 수 있다. 소비자정책은 농산물 표시에서 식료품 함량이 부족

하거나 표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6.3.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업 기술개발정책

  앞으로 농업기술의 변화는 BT, IT, ET 등 첨단기술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생명공학기술인 BT의 향이 크다. 생명공학기술은 기 연구가 요하며 

막 한 연구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연구 기 에서 주도하 다. 그러나 

차 기업의 력형태로 발 하여 농업연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문제, 농업생명공학 기술과 련된 지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문제가 두된다.

  우리나라 농업생명과학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력을 하여 공공부문

은 민간부문과 보완 인 연구자산을 지역 베이스로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 인 사 연구와 기  연구분야를 보다 강화

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력을 한 연구인 라를 체계 으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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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해서는 연구인력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연결시켜 탄력

인 인력자원 활용체제를 갖추고 지역  국제 연구기 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지 재산권은 농업연구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한 제도  장치이다. 정

부의 공공부문에 한 연구정책의 방향을 이러한 민간부문 역할에 보완 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즉 민간부문이 간과하는 소농 생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환경보호와 련된 기술개발이 공공부문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 발 에 따른 유 자변형 농산물의 안 성은 유 자 변형기술로 식품, 

환경  인체에 한 험을 평가하고 리하는 것이며 안 성 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국가의 농업연구체계는 앙집권화나 지역분산화, 농업연구, 교육, 기술보

의 연계문제, 농업연구자원의 배분과 연구자원 출처문제 등이 있다. 국가 농업

연구체계는 농업문제의 연구범 (agenda)를 확 하고 앙집권화(centraliz 

-ation)에서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로 나아가야 한다. 농업연구체계에서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개발보다 단순히 선진국 기술의 이 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연구기능은 지역  합성 연구와 이에 한 기술보 이 부분으로 

연구와 교육의 직  연계보다 독립 인 수행이 가능하 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기술은 첨단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학에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기 과 력하여 개발하기 하여 교육, 

연구, 기술보 이 서로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농업연구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연구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기본 으로 연구체계의 분산화에 의하여 연구조직의 신

축성을 발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조직의 연구활동, 각 로젝트의 주제, 

특정분야의 연구평가 등을 해서 독립된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평가체계를 확

립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연

구의 모니터링(monitoring)과 기술평가(technology evaluation)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연구기 의 제도  개발 역량(institutional capacity)을 배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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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ng-Run Outlook in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30 years prospect of development in 
agricultural technology and to find the countermove corresponding to the 
technological change in agriculture by analyzing the related industries and 
their technologies which are potentially influential.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future agricultural technology categorized by field, technological character, 
consumer propensity, and by main interest to examine the core technologies 
that have impact on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In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depends more on mass production 
method propelled by frontier technology instead of traditional one. The 
traditional way focused on crop cultivating technology or livestock raising 
technology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However, the future 
agricultural technology is lead by bioengineering technology which can 
improve breed to adapt the new environment or to strengthen functions in 
breeding field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In input reduction sector, labor saving technology will be developed by 
promoting robot or harvest system. In horticulture sector, agricultural goods 
will be produced by the new system derived from plant factories or 
strengthening functions. For the input reduction technologies, it will be 
focused on maneuvering environment to construct the optimum yield 
environment instead of being adapted to the environment by change in 
resource endowment such as labor reduction or precision soil management.

The most active sector in future agricultural technology is the one that 
is environment friendly to reduce pollution and develop the technology that 
dissolves contaminated substances. However, the future environment friendly 
agri-technology will not be limited to prevent the damage but be expanded to 
restore damaged environment. The future prospect of agri-technology is 
environment friendly and high quality functional agricultural product rather 
than traditional agricultural structural change to contrive simplicity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nsumption driven future agri-technology moves toward satisfying 
consumers need in health issues. To list a few examples, livestock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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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or special function, anti aging food, improvement of crops for 
better immune system, and blocking electromagnetic wave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for high end quality and functionality as medical treatment. 
Therefore, the agri-technology will be developed in close relation with 
medical knowledge in order to serve the preventive or medical function 
instead of consumption driven technology satisfying consumer preference on 
food.

In the future of agriculture industry, the integrated information 
technology detecting hazardous substance, storage and preservation technology 
to keep the stability will be developed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 in 
demand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Especially, simple food products will be 
developed to accommodate personal taste and nutrition status and to adopt to 
change in life style. Therefore according to consumption driven future 
agri-technology, agricultural product is not just demanded in market but the 
food demand is designed in close relation with consumer's daily life. 

The future agri-technology is dominated by the technology that 
combines traditional agricultural method and frontier technology to consider 
health and environment. The main focus in future of agriculture is on how to 
incorporate scientific technology to agricultural technology. 

Researchers: Park, Jung-Keun
Research period: 2007. 8. - 2007. 11.
E-mail address: jkpark@chonbuk.ac.kr



xxi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1

2. 연구방법 ········································································································3

제2장  농업기술변화의 추이

1. 최근 30년간 주요 농업 기술변화의 추이 ·················································6

2. 농업여건의 변화와 기술변화의 특징 ·······················································13

제3장  재 연구 인 주요 농업기술 동향

1. 성장 잠재력이 큰 주요 핵심 농업기술 ···················································18

2. 미래 농업기술의 제약요인 ········································································27

제4장  미래 농업기술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 IT, BT, ET, BIT, NT 등 련 산업기술 ················································31

2.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자의 심 ··················································36

제5장  미래농업 기술변화 망

1.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 방향 ······································································41

2. 기술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유통, 소비의 변화 망 ·····························61

제6장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정의 응방향

1. 미래 농업기술 변화와 농업 생산정책 ·····················································67

2. 미래 농업기술 변화와 농산물 유통정책 ··················································69

3.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업 기술개발정책 ···················································70



xxii

부록: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74

참고 문헌 ·············································································································86



xxiii

표  차  례

제3장 

표 3- 1.  핵심세부 농업기술 우선순 ························································26

제5장 

표 5- 1.  기술분야별 주요국 간의 기술수  비교 ·····································43

표 5- 2.  단수증가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 미래기술 ·····························45

표 5- 3.  투입물 감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 기술 ·······························46

표 5- 4.  친환경 농업 련 미래 농업기술 ··················································47

표 5- 5.  유통 련 미래 농업기술 ·······························································49

표 5- 6.  바이오매스 련 미래 농업기술 ··················································49

표 5- 7.  건강성 지향 미래 농업기술 ·························································52

표 5- 8.  감각성 지향 미래 농업기술 ·························································56

표 5- 9.  개별성  편의성 지향 농업기술 ················································57

표 5-10.  미래농업기술 우선순 ·································································60



xxiv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1.  농업기술발 의 장기 망을 한 분석요인 ·······························2

그림 1-2.  국가농업기술체계의 내   외  구성요인 ·····························3

제2장

그림 2-1.  한국농업의 총산출, 총투입  총생산성 추이(1918-2000) ·······8

그림 2-2.  한국농업의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토지-노동비율

추이(1918-2000) ·············································································8

제4장

그림 4-1.  소비자 행태변화를 가져오는 이론모형 ·····································36

제5장

그림 5-1.  농업과학기술  농산업 정체 기술수 ···································42



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우리 농업성장은 농업기술에 의하여 주도 되었으며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개발의 요성은 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해서는 농업기술개발  보 , 리, 규제 등 농업기

술개발 련분야가 농정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질 것이다.

  공 측면에서 본 농업기술의 주도요인은 재의 농업기술 수 과 농업연구

자원(R&D)에 따라 농업기술 성장의 잠재력과 농업기술의 제약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에 일반 인 과학기술과 련 산업기술이 농업기술의 

공 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발 에서 농업의 역할은 과거 경제발 을 한 식량공

이나 자원의 제공, 시장 확  등 시장 경제  기여만이 아니라 환경보존과 같

은 농업의 공익  가치로 나타나는 다원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요하다. 그동안 농업기술은 농업성장을 하여 기술의 공 주도에 의한 

개발이 심이 되었다. 그러나 농업의 변화에 따라 장기 으로 농업의 지속성

(sustainability)과 수요변화와 같은 경제사회의 수요를 반 한 농업기술의 망

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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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농업기술의 망은 농업기술의 공 주도 요인과 수요견인요인을 고려

한 기술 측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1-1). 앞으로 미래 농업기

술 분야를 조망하여 핵심기술은 무엇이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성장잠재

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악하는 것은 장기 인 국가 농업기술 개발정책 방향

설정에 요하다(그림 1-2).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의 목 은 향후 30년 동안 우리 농업기술

의 발 방향을 망하고 미래의 농업기술에 향을  수 있는 련 산업의 기

술과 그 향을 분석하여 농업기술변화에 한 농정의 응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그림 1-1.  농업기술발 의 장기 망을 한 분석요인

경제 , 사회

환경  향

(농업생산, 유통, 소비 

변화와 농업기술변화)

경제 , 사회 ,

환경  필요

(식품소비구조와 

소비자 심)

련산업과 

과학기술의 변화

(BT, IT, Nano, ET)

농업기술의 

성장잠재력과

미래농업기술의 제약

농업기술발 의

장기 망 분석

농업기술 수요견인 요인 농업기술 공 주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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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농업기술체계의 내   외  구성요인

기술투입물
이 

지식 이

기술이용기술개발

기술 투입물 외부 공

농산물시장

국가농업기술개발정책

농업기술발 의 장기 망

외부연구기

  학

연구   훈련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근방법은 과학기술  농업기술 발  추이와 미래 망에 한 

농림기술 리센터(ARPC), 농 진흥청, 과학기술부 3 기 의 미래농업기술 

측과 련한 선행연구 자료를 토 로 분야별, 기술성격별, 소비지향성별, 주요 

심 테마별로 미래농업기술을 재분류하여 농업과 식품업계에 크게 향을 미

치는 핵심기술 는 주류기술을 심으로 분석하 다. 분석기간은 재부터 

2030년까지이며 미래농업기술의 실 측년도를 기 으로 매 5년 단 로 구분

하여 정리하 다.

  분석자료  농림기술 리센터의 미래농업기술 측․로드맵 작성  효율

인 투자기술 개발(2004)의 10개 분야(임업․임산 제외)에서 2009년 이후

부터 2025년까지의 162 과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세부분야와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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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공’(8), ‘경 ․정보’(1), ‘경종작물’(15), ‘기계화’(34), ‘생명공학’(23), 

‘원 ’(31), ‘유통’(2), ‘자원’(8), ‘축산․수의’(21), ‘환경’(20)으로 각각 이루어

졌다.

  농 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장기연구개발 계획(2006)은 8개 분야 189 

과제(2004-2015)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세부분야와 과제수는 ‘식량작물 품질 

향상  기능성 작물 개발’(18), ‘고부가가치 원 작물 개발’(18), ‘축산물 품질

고 화 기술 개발’(24), ‘신성장동력 창출을 한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30), 

‘농업생물자원다양성 확보’(18), ‘농업생산 기계화․자동화 기술 개발’(15), ‘지

속 가능한 농업구 을 한 농업환경 보 기술 개발’(15), ‘작물보호 기반기술 

개발  유용곤충 신 기능 소재화’(15), ‘농산물 안 성 확보 기술 개발’(7), ‘농

 어메니티 자원 개발  산업화’(15), ‘경 ․정보기술의 신으로 농가경쟁

력 제고’(15)로 각각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의 미래사회 망과 한국의 과학기술(2005)은 ‘식량과 생물자

원’ 분과의 6개 역 92 과제(2005-2030)를 분석 상으로 하 다. 세부분야와 

과제수는 ‘농업’(21), ‘산림’(16), ‘식품’(12), ‘축산’(12), ‘생물자원-해양생물수

산자원’(14), ‘농업생명공학’(17)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이상의 3개 기  총 443과제  산림, 임업, 해양 분야를 제외하고, 연구기  

간 복과제도 제외한 후 총 304과제를 분석 상으로 하 으며, 문가의 검토

를 거쳐 아래의 분석내용에 따라 세부기술을 재분류하여 정리하 다.

  주요 분석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첫째,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은 ARPC

의 신농업기술 분류를 재정리한 서종 (2007)의 6개 분야(경종작물, 원 작물, 

축산․수의, 기계화, 생명공학, 자원․환경, 유통․정보)를 기 으로  304과

제를 재분류하여 정리하 다. 둘째, 기술성격별 미래농업기술은 분석 상과제

를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이들의 

융합기술(BIT, EIT, BET 등)로 재분류하여 정리하 다. 셋째, 소비지향성별 미

래농업기술은 건강성, 편의성, 감각성, 개별성의 4가지 소비지향성으로 구분하

여 재정리하 다. 끝으로, 주요 심테마(분야)에 한 미래농업 기술은 농업 

생산 련 주요 미래 농업기술과 유통 련 주요 미래 농업기술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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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 심 상으로 단수 증가, 노동 감, 친환경농업 등과 향후 심 상

이 되는 정 농업, 식물공장, 바이오매스 등에 한 미래농업 기술을 정리하

다. 유통 련 주요 미래 농업기술은 BT, IT, NT를 이용한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와 신선편이 식품 선도유지 기술 등을 정리하 다.

  미래 핵심 농업기술은 과학기술부와 농림기술 리센터(ARPC)의 각 기술별 

요도를 이용하여 정리하 으며, 각기 조사 상과 시기가 달라 기 별 우선순

를 별도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 다. 과학기술부와 농림기술 리센터는 

모두 델 이(Delphi) 설문조사에 의하여 요도를 계측하 다. 과학기술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 고 문가 상

은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의 분야별 문가 Data Base와 KISTEP의 Pool Data 

Base에서 선정하 다. 농림기술 리센타는 ARPC Data Base에서 , 직 

문 원이나 문 원 , 평가 원이나 평가 원  박사학  소지자와 비박사

학  소지자는 농업 종사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하여 만 41세 이

상을 상으로 선정하 다. 따라서 문가 상이 서로 복될 경우도 있다. 그

러나 과학기술부 자료는 체 국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조망한 미래 농업기술

이며 농림기술 리센터 자료는 농업내부에서 조망한 미래 농업기술이라는 특

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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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기술변화의 추이

1. 최근 30년간 주요 농업 기술변화의 추이

1.1. 농업 기술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 추이

  한국농업의 기술변화 추이를 보면 1960년  이 까지는 농업성장이 주로 토

지, 노동 등 통 인 투입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원 주의 농업(resource- 

based agriculture)이었다. 1960년  이후 비로소 농업성장이 투입물보다 기술

변화에 따라 생산력 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술 주의 농업(technology- 

based agriculture)이라 할 수 있다.1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농업기술은 기계  기술(mechanical technology), 생물

학  기술(biological technology), 화학  기술(chemical technology)과 상품  

유통기술(product & marketing technology)로 구분할 수 있다.2 기계  기술은 

농작업을 한 경운기, 수확기 등 노동력 감기술과 가공기계 설비로 생산물

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생물학  기술은 품종개

1 박정근(2004), 농업발 경제학. P.277

2 서종 (2007), 한국농업의 기술발 과 미래선택.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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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재배에 따라 수량증 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며, 화학비료나 농약 

등 화학  투입재와 련된 화학  기술은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상품  유통기술은 경 비를 감하고 마  효율을 높이는 기술

이다.

  한국농업성장의 생산성 변화 추이를 보면 1950년  반까지는 토지생산성

과 노동생산성이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1950년  반 이후에는 식량부족에 

따라 단 면  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토지생산성을 높여 노동생산성은 토

지생산성보다 낮았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빠른 공업화로 농 이농이 가속

화하여 부존자원의 변화에 따라 기술진보의 추이가 달라졌다. 즉 노동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빨라져 1970년  반 이후에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만이 아니라 

그 수 도 토지생산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구체 으로 보면 1970년  통일벼 개발과 보 은 단  면 당 수량을 

증진시키는 토지 생산성 주의 생화학  기술이다. 1980년  이후 경운기, 이

앙기 등 기계  기술의 보 은 농  노동력 부족과 이로 인한 노임상승에 따라 

이루어진 노동과 기계의 체이며 이에 따라 빠른 노동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

졌다. 특히 1990년  이후 농을 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 된 직 재배기술

은 노동력을 감시키는 노동 약  기술로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 추이는 그림 2-1과 2-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투입물과 산출의 간극은 생산성에 의하여 채워

지는 기술 주의 농업이며 따라서 농업성장은 농업 총생산성의 성장에 의하

여 설명될 수 있다. 그림 2-2에서 농업의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토지․노

동 비율의 추이를 볼 수 있다. 그림에서 특히 1960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빠

른 증가와 1970년  이후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토지생산성을 앞지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토지․노동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농업생산의 규모화 진 에 따른 농기계의 확산이 농업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공기술의 발달로 부가

가치가 상승하고 무역자유화에 따라 시장경쟁력을 하여 상품  유통기술이 



8

크게 발달하 다.

그림 2-1.  한국농업의 총산출, 총투입  총생산성 추이(19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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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정근, 농업연구개발정책, 박 사 2007, p.286

그림 2-2.  한국 농업의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토지-노동비율 추이(19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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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박정근, 농업연구개발정책, 박 사, 2007,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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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야별 농업기술 변화 추이

1.2.1. 농업 생산기반 기술

  토지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기술은 토양, 비료, 농약에 한 기술이

다. 토양비옥도 증진기술은 1964~1969년에 걸쳐 토양유형에 따른 3요소 량

시험을 실시하여 지역별, 작물별 시비 량을 악하고 작지  석회소요량 간

이검정방법을 개량하여 산성토양개량에 기여하 다. 1970년 에는 야산개발, 

간척지 생산성 제고를 한 토양개량과 고  채소류의 재배 가능성과 수량성 

제고를 한 토양지도자료를 완성하 다.  

  비료는 기에는 품질 리에 주력하여 비효시험과 시비법, 비료자원의 탐색, 

새로운 비료개발, 산업폐기물의 비료화에 한 연구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노동력 부족과 환경문제의 두에 따라 시비 횟수감소에 의한 노동력 감과 

환경오염 경감을 한 완효성 비료개발, 유기성 폐기물의 비료화, 작농 완효

성 복비 개발 등이 이루어졌다.

  농약기술은 기에는 병해충 방제효과 시험이 주를 이루었으나 1980년  이

후에는 병해충 방제작업을 생력화하기 한 새로운 농약제형 개발연구, 농약 

안 성연구, 독 안 성 농약개발이 이루어졌다. 1990년  이후에는 병해충 

종합방제(IPM)를 한 기술개발과 안  생력방제용 제형개발에 주력하 다. 

1.2.2. 경종작물분야

  경종작물부문에서 생화학  기술은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이다. 벼 품종개발

은 1970년 인디카나 자포니카의 원연 교잡육종에 의한 내도복성과 내병성을 

겸비한 다수성 ‘통일’품종의 육성으로 우리나라 식량자 을 달성할 수 있는 기

틀을 세웠다. 벼의 재배기술은 통일형 품종의 육성과 재배기술에 따른 비닐 보

온 충못자리 기술이 발 되고 이앙시기가 빨라졌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계  시설기술은 경운기나 벼 이앙기, 벼 수확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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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트랙터의 개발과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 시스템 등이다. 특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하여 상자육묘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기계이앙 재배기술이 

정립되었다. 1980년  후반에는 벼 어린모 자동화 육묘기술이 개발 보 되었

다. 한 육묘단계를 생략할 수 있는 벼 직  재배기술이 보 되어 직 재배를 

한 종기 등이 개발되었다. 

  맥류 품종개발은 1970년 에는 통일벼 확 보 에 따라 양6호 등이 육성

되어 답리작으로 이용되었다. 1980년  이후 농 노동력 부족과  자 에 따

라  맥류일 작업체계의 기술을 확립하 다. 콩은 장류용 품종육성에서 1980

년  이후 농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계화 응품종  비용 생력 기계화 재

배기술개발에 주력하 다. 1990년 에는 농업개방화에 따라 용도다양화와 품

질 고 화로 국제경쟁력 향상에 노력하 다. 

1.2.3. 원 작물분야

  채소 품종육종기술은 경제발 에 따른 소득증가로 원 작물재배가 1970년

 이후 본격화 되면서 1974년에는 반추 상인 무 원교 101호, 다수성이며 조

생종인 배추 원교 201호, 색물고추  건과 겸용인 조생진흥고추가 육성되었

다. 채소 재배기술은 배추의 비가림 비재배, 난방법의 개발로 작형을 분화 정

립시켰고, 각종채소의 주년생산 체계를 확립시켰다.  반 성 딸기의 채묘

기, 비닐피복에 의한 보온효과, 마늘의 재식 도  수효과가 구명되었다.  

시설재배에서는 다양한 작형에 응하는 고성능 F1품종, 농자재  재배기술

의 개발보 으로 백색 명이 달성되었다. 

  과수기술개발은 1970년  이후 육종기술로 자생과수  가공용 품종을 선발

하는데 을 두었다. 1980년  이후에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외국도입품

종 의존에서 벗어나 과수품종의 국산화를 한 육종이 활발해졌다. 과수재배기

술은 사과 왜화 식재배기술  왜성사과의 산지 과수원 조성방법에 한 재

배기술이 이루어졌고 양  시비기술은 수체 양, 시비시기, 시비량, 시비방

법에 한 생산성과 과실품질기술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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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육종기술은 1970년   무궁화 품종개량과 자생철쭉 품종육성에서 출

발하여 1980년  이후 화용 국화, 화단용 국화가 개발되고 1990년  이후 

목선인장, 카네이션, 나리, 난류 등에 한 신품종 육성, 우량종묘 생산 등에 

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재배기술은 주년안정생산, 량생산을 하여 화류 

작부체계, 화목류 용기재배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 되었다. 

1.2.4. 수의․축산분야

  축산분야의 가축개량과 사양기술은 1980년  한우의 우수종축 선발의 하

여 한우후 검정사업을 실시하여 국내최 로 농가암소의 인공수정용 한우 보

증국모우가 탄생되었다. 1990년 에는 우량종축을 수정란이식기술을 통하여 

선발하 다. 

  돼지와 닭의 개량기술을 보면 돼지는 1970년  이후 3원 교잡종의 이용이 

일반화되었다. 1980년 에는 종돈 선발에 과학  기능을 추구하여 멸종상태의 

재래종 복원사업에 착수하 다. 양돈소비 증가에 따라 지방축 이 없는 사양기

술 개발과 고품질 안 돼지고기 생산을 하여 7일령 이 에 젖을 떼어 질병이 

거의 없는 종돈 생산기술이 개발되었다. 

  닭의 육종기술은 산란계의 계통간 교잡에 의하여 국산계 품종으로 우량 3원 

교배종과 우량 4원 교배조합을 선발하여 각각 축시 785호와 축시 742호를 육

성하여 보 하 다. 한 재래 닭 고품질 육용화 사업을 수행하여 실용계 사양

리기술 체계를 확립하 다.

  축산기술에서는 인공수정발달과 낙농의 자동착유기술, 생  우유냉각기술

과 첨가제등에 의하여 균형  가축배합사료기술, 콘포사일 지 시스템 개발이 

요한 신 기술이다.

1.2.5. 유 공학분야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에 한 심은 1980년  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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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부문 생명공학 기술개발의 표  성과는 199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부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정 박사 이 세계최 로 인공 씨감자 량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인 특허를 얻은 것이다. 농 진흥청은 농생물 유

체 해독연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 자 변형 농생물체 개발연구, 식품개

발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재까지 아직 실용화 단

계에는 이르지 못하 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식품개발은 아직 국내에서 상품화한 실 은 없으나 

농림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농 진흥청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하 다.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수 은 비록 실용화에 이르지 못할 지라도 

국가주도의 연구수행과 지원에 따라 1980년  이후 꾸 히 늘어가고 있다. 따

라서 SCI에 발표된 논문 수나 특허 출원수가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1.2.6. 농업 기계화분야

  농업기계분야의 기술은 경종용 농업기계와 농산가공기계로 분류된다. 경종

용 농업기계는 기술개발 기단계는 벼, 맥류를 심으로 인력  축력용 농업

기구 개발이 심이었다. 1970년 는 노동피크를 경감시키기 한 기계화기술

개발과 경운기 이용도를 높이기 한 부착작업기 개발이 주된 기술개발이었다. 

1980년  이후에는 채소, 과수, 축산 등 각 분야에 다양한 농업기계화 기술이 

개발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벼 직 재배를 한 기계기술과 미곡 종합처

리 기계화기술이 개발되었다. 

  농산가공 기계분야는 기술개발 기에는 건조기가 심이었으나 1980년  

이후에는 수확  수확 후 처리작업의 기계화기술이 개발되었다. 1990년  이

후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사용되는 물벼 정선기, 사료 건조기, 벼 품  자동 정

기, 벼 도정수율 정기가 개발 보 되었다. 한 세라믹스 정미기, 비닐하우스

용 농산물 건조장치도 개발되었다.  량식  형상식 과일 선별기 이외에도 

비 괴 과일 당료선별기를 개발하고 채소 자동 결속기, 화훼 자동 결속기도 개

발 보 되었다. 한 농산물 온 장고 환경 리 자동화 시스템, 원 외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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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와 마이크로  건조기가 개발되었다. 

1.2.7. 농업 유통정보분야

  농산물 유통정보분야의 기술개발은 자  농에서 시장 심으로 환하

면서 농산물의 표 화와 규격화, 수동화 장기술의 발달이 이루어 졌다.  농업

정보시스템도 보다 체계화되어 1980년 에는 주로 지역 응시험을 산화하

여 지역의 시험연구에 한 설계, 실험배치, 결과분석을 처리하 다. 농사 시험

연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한 농산기술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기술정

보시스템을 종합하여 농업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성하 다. 이후 이를 확장

하여 한국 농업과학기술 산 정보망(KASTINS)을 구축하고 농업기술 화상정

보서비스 시스템(www.rda.go.kr)을 개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화상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2. 농업여건의 변화와 기술변화의 특징

2.1. 농업 여건의 변화

  경제발 에 따라 농업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의 특징이 달라진다. 농업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박정

근, 2007 p.4). 

  첫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후 농업무역의 자유화가 속히 이루어져 

나라마다 단순한 통 인 농업생산보다 비교우 에 의한 농업의 시장경쟁력

이 농업생산에서 과거보다 요하다. 따라서 농업기술 증진이 비교우 를 높이

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다. 더구나 시장경제의 진보에 따라 앞으

로는 농업생산이 아니라 농업 시장조직의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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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농산물 가공(processing), 분배(distribution), 포장(packaging), 도매

(retailing), 기타 농업유통․정보 분야가 크게 확 되었다. 이것은 농업연구자

원 배분이 생산기술력이 아니라 농업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둘째, 농업의 변화는 농업생산력이 농업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커져 농업은 

단순한 자원 주의 농업에서 과학기술 주의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업에

서 투입물의 효율  이용이나 농업생산의 체계화(farming systems) 뿐만 아니

라 지식과 기술집약 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농업연구 투자만이 

아니라 농업연구투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국가 농업연구체계

나 농업연구기 의 리와 경 에 한 심이 크게 높아졌다.

  셋째, 농업의 변화는 친환경농업의 확 이다. 과거의 농업생산은 규모경제에 

의한 량생산이었으나 오늘날 농업은 친환경 주의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농업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

라 환경에 한 정(正)의 효과와 부(負)의 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농

업의 다원  기능으로 나타나는 정(正)의 효과만이 아니라 지하수오염, 토양침

식, 생물다양성 상실 등 부(負)의 향이 농업생산과 한 계를 가지고 있

다. 이처럼 농업기술개발은 환경문제에 인 향을 주고 있으며 이 분야

에 한 농업연구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 

  넷째, 농업의 변화는 유 자 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지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 정보기술(information tech-

nology), 환경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등 새

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크게 확 되고 있다. GMO는 어떤 생물에서 내병성이나 

내충성과 같은 유용한 유 자를 인공 으로 분리하여 이를 기존의 다른 작물

에 도입하여 동일한 유 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변형된 농산물이다. 1970년

부터 수확량제고를 한 돌 구로 시작한 GMO는 곡물, 야채, 과일에서 앞으

로는 식품, 사료, 의약품 등 농산물 가공분야로 확 될 것이다. 소비자의 안

성이나 생태계 교란에 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 성에 한 기 이나 GMO

의 개발, 생산, 유통에 한 국제  기 이 마련되면 생명공학의 발 으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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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차 비 이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에서도 지 소유권문제가 

나타나고 정보기술이 차 커져 과거와는  달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

투자 배분문제가 두되고 있다. 

  다섯째, 농업의 변화는 농업생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과거보다 커

졌다는 이다. 한 식생활과 식품의 안 성(proper diet and food safety) 

문제에 소비자들의 심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을 통하여 보다 극

으로 사회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은 단순히 가격을 심으

로 한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환경문제나 식물의 안 성 등 다양한 문제에 심

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농업기술개발은 이러한 문제에 극 인 심을 가져

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변화는 새로운 제도변화의 요성이다. 시장경제에서 농

산물가격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한 상호 배타 인 기

능을 수행하 다. 그러나 WTO에 의하여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농산물 가격

지지와 같은 정부정책의 제약에 따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직 지불제, 휴

경보상제, 농업경 이양 보상제 등 직 소득보상제의 확 와 같은 새로운 제도

변화가 요하다. 

  이와 같이 농업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 농업은 과거와 같은 단순히 경제성장

을 한 농업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의 역할은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개발은 이와 같은 다양한 농업의 변화에 하게 맞추

어져야 할 것이다. 

2.2. 농업 기술변화의 특징

  농업기술은 토지나 노동 등 생산요소가 농업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때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성장의 장애요인을 제

거하는 역할을 한다. 농업기술의 역할은 토양이나 수자원 보호, 지력증진, 기계

화, 에 지이용, 노동효율의 증진 등 다양하다. 부존자원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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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업기술은 토지 약 인 기술과 노동 약 인 기술로 나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부존자원은 기에 노동이 풍부하지만 농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품종

개발이나 재배 기술을 향상시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생화학  기술이 발 하

다. 그러나 빠른 공업화에 따라 농 인구의 이농으로 농  노동력이 부족하

고 노임이 상승하면서 노동을 약하는 생력화 기술인 기계  기술이 발 하

다. 이처럼 우리 농업기술의 특성은 경제발 에 따른 부존자원의 변화로 비

싼 생산요소를 싼 생산요소로 체하는 생산요소가격에 의하여 기술진보가 유

발되는 기술의 편향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발 에 따라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자들의 환경재에 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농업도 경제성장보다 환경 친화  농업생산의 역할이 커져 친환경 

농업기술의 특성이 나타났다. 과거의 성장 주의 농업생산은 비료, 농약 등 투

입물의 증 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침식이나 생물 다양성 상실 

등 환경에 한 부(負)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성장 주의 농업이 환경보

존을 한 지속  발 주의 농업으로 환하면서 농업의 환경과 자원보존의 

요성이 크게 두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기술변화의 특성은 생

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자원과 환경을 보 하며 경제  이익과 환경보 을 

균형 으로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오늘날 농업의 변화는 농업생산물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식품의 안

성에 집 되면서 농업기술도 식품의 안 성을 높이는 기술과 함께 식품의 안

성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기술개발의 특징을 보인다. 더구나 생명공학 기술

의 발달에 따라 유 자 변형 농산물의 개발이 확 되면서 식품안 성에 한 

제도  보완장치와 함께 이 분야에 한 기술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UR 상의 결과 1995년 WTO 설립으로 농산물 무역개방이 확 되어 농산물

에 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인 유통의 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농업기

술은 농산물의 장, 수송, 표 화, 시장정보기능 등 농산물 유통정보부문에서 

기술개발 수요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

(IT), 환경기술(ET), 나노기술(NT) 등을 농업에 목시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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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  농업생산과 식품의 안 성 도모가 이루어진다. 특히 BIT, BET, 

IET, BNT 등 융합기술의 확 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농업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농업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농업기술은 

기에는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공 측면에서 성장 주의 기술

개발이었으나 경제발 에 따라 환경 친화  기술개발로 변모하여 지속  농업 

기술개발의 특성을 보인다. 한 생명과학이나 정보기술, 환경기술의 발 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융합기술형태로 나타난다.  농산물 유통의 확 에 따라 시

장유통과 정보기술의 요성이 커지고 소비자들의 심이 식품의 안 성, 기능

성에 한 선호가 커지면서 농업기술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농업기술의 특성은 과거와는 달리 농업생산에서 

농산물 공 보다 수요에 따른 기술변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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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 연구 인 주요 농업기술 동향

1. 성장 잠재력이 큰 주요 핵심 농업기술

  경제발 에서 나타나는 농업문제는 식량문제, 농가소득문제, 농업구조문제, 

농업 환경문제로 나  수 있다. 경제발  기에 나타나는 식량문제나 농가소

득문제는 단수를 증가시키거나 노동력을 감시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농업기술발 이나 농산물가격정책과 소득정책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

결할 수 있다. 그러나 WTO체제에서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농산물가격정책

과 소득정책의 한계에 따라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농산물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구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발 에 따라 국민 소

득상승으로 환경문제가 두되어 농업생산도 농업 환경문제에 직면한다. 이처

럼 농업문제는 경제발  단계에 따라 다르고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의 향이 

커지면서 농업 기술개발의 방향이 부존자원에 의하여 유발된 기술진보에서 소

비에 의하여 유발된 기술개발로 달라진다.

  우리나라 농업문제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이러한 농업문제가 단계 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농업생산에 련된 

농업기술과 농산물 소비에 련된 농업기술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고 이를 종

합하여 앞으로 기술개발에 따라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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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산 관련 주요 농업기술

1.1.1. 농업 생산성 증  기술

  농업 생산 련 주요 농업기술에서 농업 생산성 증 기술은 단수 증가기술, 

노동 감기술, 정  농업기술이다. 이  단수 증가기술은 경종작물, 원 작물, 

수의․축산, 생명공학과 자원․환경분야로 나 어볼 수 있다. 

  경종작물분야에서 단수증가를 목표로 한 핵심기술은 작물의 유 자 탐색, 형

질 환기술로 콩의 탄소 의 요인규명  유 공학에 의한 수량장벽 타 기술

과 옥수수 용도별(식용, 사료용) 내재해 다수성 품종개량, 특용작물 고수량 품

종 육성기술 개발이다. 원 작물분야에서는 자생식물의 화훼화를 한 자원을 

수집하여 육종  량번식 기술개발을 한 고부가 가치 유 자원을 확보하

는 것이다. 한 병충해 항성, 내환경성 채소류 품종개발 등 환경내성 품종 

육성기술 개발이 원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사조  유 자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농작물 개발이

나 고능력 가축의 량번식기술 등 고효율 형질 환 기술이 재 진형 인 생

산성 증가기술이다. 자원․환경분야에서는 해충의 장기발생 동태  작물피해

분석 측이나 수치 보 기상자료를 이용한 식물 병해충 발생 측기술과 병

해충 잡 의 약제 항성 지도 작성  련기술의 개발 등 종합  병충해와 

잡  리기술이 단수를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단수 증가기술은 유

자 탐색과 형질 환, 환경내성 품종 육성이 주요 핵심기술이다. 

  농업 생산력 증  기술에서 투입물 감기술은 농업 기계화 부문에서 노동

을 감할 수 있는 무인화기술이다. 이것은 농작업을 한 로 이 개발되기 이

단계의 기술로서 농업기계의 인간 공학  설계기술을 말한다. 특히 노동 

감기술은 축산부문에서 가축의 생육 리를 한 생체정보 측정  리시스템

이 개발되고 착유로   사양 리 시스템, 가축 무인 리 실용화기술이 개발

된다. 한 조직배양 자동화를 한 시스템 통합기술이 핵심기술이다. 

  투입물 감기술에 의한 농업 생산력 증진은 GPS, GIS를 활용한 정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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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작황 측 리기술의 보 으로 정 농업에 의하여 비료나 농약 등 투

입물을 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성 상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지역

을 확 하여 토양과 작물의 정  리기술 개발에 의하여 가능하다.

1.1.2. 농업 구조 련 기술

  농업 구조 련기술은 농업 기계화 기술에서 생물생산 기계기술이나 농작업  

무인화기술 이외에 실질 으로 농업구조에 련된 기술개발은 가까운 장래에

는 찾기 어렵다. 다만 축산분야에서 가축 무인 리 실용화 기술과 착유로   

사양 리 시스템개발이 재 진행 인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농작업  

무인화기술은 2011년 이후의 미래기술로 측될 수 있다.

  그러나 원 작물분야에서 비용 온실 생력 기계설비 시스템의 개발, 고품질  

원 작물 생산을 한 환경  생체 정보제어시스템 개발, 시설재배 시스템 표

화, 식물 생장조 제의 개발과 이용으로 식물공장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원

생산이 효율 인 생산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 주의 생산에서 자본

과 기술 주의 원 생산으로 원 생산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1.3. 친환경 농업분야

  농업 생산 련 주요 농업기술  친환경 농업과 련된 농업기술은 모든 분

야에서 가장 핵심 으로 추진되는 부문이다. 각 분야별 친환경 농업기술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종작물분야에서 친환경 농업기술은 품종육성에서 생력, 비용 친환경 신

품종 개발을 한 작물의 유 자탐색, 형질 환기술이다.  환경 친화  제조

활성 물질개발과 잡 의 Allelopathy, 천 생물  결합기술이다.  원 작물분

야에서 친환경 농업을 한 핵심기술이 투입 안 성 제고 생산기술로 친환

경 토양 리  시비체계 확립을 한 software를 개발하고 토양  유효양분  

기  확립  이용효율 증 기술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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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야에서는 항생제 체물질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농업 기계화 분야

에서는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이 개발되어 토양오염을 경감시킨다. 생명공

학분야에서는 유용 곤충자원을 확보하여 원 작물에서 곤충  천 을 이용

한 병해충 방제기술이 개발되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원 작물 병해방제기술

이 개발된다. 살균성  살충성 천연 항생물질의 분리․동정  이용에 한 

기술이 이루어지고 유기자원 순환체계가 확립되어 생물농약 등 자재 개발이 

실용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연생물농약이 이 분야의 친환경을 한 핵심

기술이다.

  자원․환경분야에서 친환경기술 개발은 환경 친화  하천 수질개선 기술과 

오염 환경의 복원을 한 친환경 인 신소재  공정이 개발되는 등 자원․환

경 복원 리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한 체계  유기 농업기술이 개발되어 

투입 안 성 제고생산이 가능하다. 종합  병충해 잡 리에 환경친화  농업

용 곤충이 개발되어 친환경 농업기술이 확 될 수 있다. 유통․정보분야에서 

핵심기술은 잔류용 농약의 분해  환경 정화용 작물개발을 한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를 개발하는 기술이다. 

1.1.4. 유통․정보  바이오매스

  유통 련 주요 농업기술은 유 자 표시와 식육 품질과의 계가 규명되고 

맛, 숙도, 내부결함 정기술이 개발되며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가 가능하게 

된다. 한 고품질의 식재료 공 을 해 동결  해동기술이 실용화되고 나노

기술에 의하여 장성 연장기술과 신기능 식품 소재개발이 실 되는 신선 편

이 식품 선도유지 기술이 개발된다.

  바이오매스기술은 자원․환경분야에서 에 지로 활용 가능한 자원탐색  

공정기술이 개발되고 농업부산물 에 지화 기술, 농 의 자연에 지  체에

지의  최 이용기술이 개발되어 생물에 지 자원발굴이 핵심기술이다.  지

열이용 냉난방  바이오매스 연료화기술이 개발되어 생물자원 에 지 환 

이용기술이 핵심기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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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산물 소비 관련 주요 농업기술

  경제발 에 따라 농산물은 수요에 한 소비자 선호가 변화하고 지향하는 

심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소비지향성별 주요 농업기술은 건강성, 개별성, 편

의성, 감각성으로 나  수 있다. 건강성은 식품의 안 성과 기능성 식품의 확

, 신선도의 유지와 미용식이 요하게 된다. 편의성은 식사시간을 약하거

나 식사 비의 간편함, 는 작업 에도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식품과 외

식부문의 확 를 의미한다. 감각성은 고품질 농식품에 한 확실성을 말하며 

따라서 유기농이나 고 랜드에 한 높은 선호도를 말한다. 개별성은 각 개

인의 기호에 맞는 차별화된 식품이 다양하게 소비되는 경향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소비 지향성별 농업기술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1.2.1. 건강성 지향 농업기술

  소비자의 건강성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은 분야별로 원 작물에서 형질 환

기술이나 기능성물질을 탐색하는 기술개발로 고품질 육성 생산기술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의 경제형질 련 기능성 유 자 탐색기능과 동물 로테움 

해석을 통한 기능성 특이 단백질 동정기술과 같은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의 핵심기술에 의하여 건강지향형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분야에서 암 제어 기능성 식품 소재개발, 2차 사산물 련 

유 자 발굴  기능성 강화 농작물 개발, 식물에서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기

술, 생물자원 유래 노화제어 기능성 식품 소비재개발, 농작물로부터 면역억제  

활성물질 개발, 천연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신경보호 활성제 개발 등 고기능

성 유용백신 생산기술이 건강지향 농업기술의 핵심기술이다. 한 신기능성 생

물소재개발  산업화 연구와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량생산 

시스템 개발과 같은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이 핵심기술이다.

  기계화분야에서 농산물 품질  안 성 평가를 한 센서 기술개발과 기능

성 물질의 나노캡슐 제조기술 개발과 같은 농산물 품질 안 성 평가센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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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핵심기술이며 안 성 향상기술, 편이성 등 평가기술이 농작업 무인화기

술로 핵심기술이 된다.

  유통․정보분야에서는 유 자 표시와 식육의 품질과의 계를 규명하는 농

축산물 생산 이력 리가 요한 기술이다.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센싱 기술

개발  식품 안 성 평가기술과 같은 잔여농약 속기술 정보개발이 요

한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1.2.2. 감각성 지향 농업기술

  소비자의 감각성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은 경종작물에서는 생력, 비용, 친환

경 생산 응 신품종 개발을 한 작물의 유 자 탐색, 형질 환기술과 환경 

친화형 제 활성 물질 개발기술이다. 원 작물에서는 고품질 원 작물 생산을 

한 환경  생체정보 제어시스템 연구에 의하여 식물공장 생산시스템 기술

이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 한 친환경 토양 리  시비체계 확립용 소 트

웨어 개발에 의한 투입 안 성 제고 생산이 주요 핵심기술이다.

  생명공학분야에서 감각성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은 유기자원 순환체계 확립

과 생물농약 등 자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는 천연생물농약 기술이다. 기계화

분야에서는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의 개발에 의한 정 농업기계기술이 핵

심기술이 된다. 자원 환경 분야에서는 속, 양염, 유기오염물질에 오염된 

농경지의 경제  환경친화형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자원 환경 복원기술과 체계

 유기농업기술이 개발되는 투입 안 성 제고생산이 핵심기술이다. 유통․

정보 분야에서는 고품질의 식재료 공 을 해 동결  해동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신선편이 식품 선도유지기술과 작물별 유기농 실천기술 모형개발과 장 

실증을 통한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 기술이 주요 핵심기술이다. 

1.2.3. 개별성  편의성 지향 농업기술

  소비자들의 개별성  편의성을 지향하는 주요 핵심 농업기술은 수의․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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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기능성 축산물생산,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 

유통정보 분야에서 신선 편이식품 선도 유지기술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모두 2011년 이후에 가능한 기술이며 가까운 장래에 실 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 주요 핵심 농업 개발기술의 우선순위

  농업 총세부 개발기술의 우선순 는 요도의 평가가 분야별 기 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에 분야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분야별 주요 세부 개발기술, 농업 

생산 련 주요 세부 개발기술, 소비지향별 주요 세부 개발기술은 각각 분야별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요 세부 개발기술이 와 같은 분류에 어느 정도 련

을 갖는가에 따라 세부 개발기술의 우선순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한 가지 세

부 개발기술이 의 모든 분류에 포함될수록 우선순 가 높다고 우선순 의 

기 을 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부 개발기술이 생산 련 특성과 소비 지향

성, 각 부분별 기술의 특성 등 여러 가지 특성과 련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특성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 에 따라 세부개발 기술을 분류한 결

과 다음 표 3-1과 같이 세부 개발기술의 우선순 를 정할 수 있다. 

  표에서 핵심 기술 분야  우선순 가 높은 기술은 기계화분야에서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과 자원․환경 부문에서 오염 환경의 복원을 한 친환경  

신소재  공정개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소비 지향성에서 감각성  건강

성과 련되고 생산 련성에서 친환경 부문과 련되어 가장 넓은 3개 부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모두 2개 부문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경종작물 분야의 작

물의 유 자 탐색, 형질 환 기술 부문에서 생력, 비용, 친환경 생산 응 신

품종 기술의 개발과 친환경 제  활성물질 개발기술이다. 기계화 분야에서는 

농작업 무인화 부문의 가축의 생육 리를 한 생체정보 측정  리시스템

개발과 가축 무인 리 실용화기술, 착유 로   사양 리 시스템 개발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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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감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원 작물에서 곤충  천 이용 연구와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원 작물 병충해 방제에 한 연구가 건강과 친환경에 련된 기술로 

우선순 가 높다. 원 작물 분야에서는 자생식물의 화훼화를 한 자원수집, 

육종  량 번식기술, 고품질 원 작물 생산을 한 환경  생체정보 제어

시스템 연구, 친환경 토양 리  시비 체계 확립용 소 트웨어 개발이다.

  유통․정보 분야에서는 잔류용 농약의 분해  환경 정화용 작물개발, 자원

환경 분야에서는 체계  유기농업 기술, 농약의 환경, 동식물  거동  해

성 평가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이다. 종합  병충해 잡 리 부분에서는 수출농

산물의 환경 친화형 병충해 방제기술, 해충생리  피해해석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의 실용화, Hypovirus를 이용한 주요 작물의 병의 생물학  방제기술

이 주요 핵심기술로 우선순 가 높다. 

  이와 같이 농업 총세부 기술의 우선순 를 보면 생산 련 기술에서는 친환

경부문과 생력기술에 련된 세부 개발기술의 우선순 가 높다. 소비 지향성과 

련된 기술에서는 건강과 련된 기술의 우선순 가 높아 친환경과 건강성에 

련된 농업 세부기술의 우선순 가 높다. 물론 재 진행 인 핵심기술의 우

선순 를 결정하기 해서는 기술개발에 한 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요도

가 높은 기술이나 연구투자에 한 경제  효율성, 기술개발의 사회경제  

향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 인 농업기술의 특성에 따

라 기술개발의 우선순 를 간편하게 측정한 결과 생산에서 친환경 농업기술과 

소비자들을 한 건강지향 농업기술이 가장 우선순 가 높은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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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핵심세부 농업기술 우선순

분 야 핵심기술내용 세부기술내용

경종

작물

작물의 유 자 탐색,

형질 환기술

생력, 비용, 친환경 생산 응 신품종이 개발된다.

(감각성, 친환경)

친환경 제 활성 

물질 개발
환경친화  제 활성물질이 개발된다.(건강성, 친환경)

원

작물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자생 식물의 화훼화를 한 자원수집, 육종  량 번

식 기술이 개발된다.(감각성, 단수증가)

식물공장
고품질 원 작물 생산을 한 환경  생체정보 제어시

스템 연구가 이루어진다.(감각성, 식물공장)

투입 안 성 

제고 생산

친환경 토양 리  시비체계 확립용 software가 개발

된다.(감각성, 친환경)

기계화

정 농업기계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이 개발된다.(감각성, 건강성, 

친환경)

농작업 무인화

가축의 생육 리를 한 생체정보 측정  리 시스템

이 개발된다.(편의성, 노동 감)

가축 무인 리 실용화 기술이 개발된다.(편의성, 노동

감)

착유로   사양 리 시스템이 개발된다.(편의성, 노동

감)

생명

공학
천연 생물농약

원 작물에 있어서 곤충  천 의 이용에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건강성, 친환경)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원 작물 병해 방제에 한 연구

가 이루어진다.(건강성, 친환경)

자원

․환경

자원․환경 복원 

리기술

오염환경의 복원을 한 친환경 인 신소재  공정이 

개발된다.(감각성, 건강성, 친환경)

투입 안 성 

제고 생산

체계  유기농업 기술이 개발된다.(건강성, 친환경)

농약의 환경, 동식물  거동  해성 평가 시스템이 

개발, 응용된다.(건강성, 친환경)

종합  병충해 

잡 리

수출 농산물의 환경친화형 병충해 방제 기술이 개발된

다.(건강성, 친환경)

Hypovirus를 이용한 주요 작물 병의 생물학  방제가 

이루어진다.(건강성, 친환경)

유통

․정보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

잔류용 농약의 분해  환경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

(건강성,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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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농업기술의 제약요인

  농업분야별 성장잠재력이 큰 핵심기술은 부분 농지이용규모에 따른 규모

의 경제(Scale economy) 보다 자본과 지식 집약 이며 범 의 경제(Scope 

economy)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한 연구 투자, 기술

개발에 따른 한 제도변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농민들의 기술수용을 

한 지식기반의 구축이 미래 농업기술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농업기술 개발을 한 연구투자는 R&D의  규모만이 아니라 농업연구

를 한 인 라 구축과 인력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 연구

와 응용연구, 분야별 연구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자원 리의 정성에 크

게 향을 받을 것이다. 한 농업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농업기술의 특성에 따

라 통 인 농업 연구투자의 공공성에서 벗어나 민간투자의 확 와 역할의 

다양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한 국가 농업연구 체계와 같은 제도변화

가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은 농업인들의 기술수용을 한 교육과 

기술보 이 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후계자문제와 고령농민들은 미래농업

기술에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될 것이다. 

  각 분야별 농업기술의 제약요인을 보면 경종작물은 그동안 비료, 농약, 에

지의 고투입과 이에 응하는 품종개량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 하, 환경오염 부하로 자연 생태계의 지속성을 

이룰 수 있는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수익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요 경종작물의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생산비 감기

술 개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통 기 기술이 부족하고 BT나 IT 등 첨단기술

의 농업  이용의 실용화 기술이 미흡하여 친환경, 고품질, 안 성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술 개발이나 산업투자에 소극 이기 때문이다(ARPC, 

p.606).

  벼의 경우 육종기술은 높으나 수확 후 리  유통시스템 등에 한 기반시

설이 부족하고 콩은 규모화  생력 기계화가 어려워 생산성이 낮다. 옥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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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효율과 품질이 낮아 형질 환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농 진흥청, 2007).

원 부문은 고소득 작목으로 고품질, 고기능성 농산물 수요에 따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 이 차 커진다. 따라서 원 기술은 분자생물학과 통육종이 

목되어 유 자 형질 환, 고품질 육성, 재해 항성, 환경 친화형 육종육성과 

투입 안 성 제고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 기 연구가 

미흡하고 원  련 산업체가 세하여 국제 경쟁력이 낮다. 즉 종자시장이 

세한 군소회사들이 많아 종자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한 농업인의 고령화, 규

모의 세성, 에 지 고가 등으로 생산기반이 열약하고 외국 품종에 한 로열

티 지불로 종묘비 부담이 커 가격 경쟁력이 낮다. 한 원 작물 유 자원 확

보가 미흡하고 원 작물 활용기술과 유용 가능성 물질 탐색기술이 낮다. 따라

서 지속 인 투자여건이 미흡하여 원 산업 발 의 제약요인이 된다. 원 작물 

육성  생산기술 개발을 한 인 , 기술  인 라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체계  연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핵심기술개발과 실용화 단계로 

발 하여 산업화하는 단계에 문제 을 안고 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와 부분기

계화 수 에 머물러 있으며 자동화에 의한 식물공장 시스템에 이르기 하여

서는 인력  기술  인 라를 토 로 체계 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의․축산분야의 기술  제약요인을 보면 우리나라 축산은 단  면 당 

규모 가축사육으로 인한 집약  생산과 지역별 편 생산, 사료자원의  해외의

존도 심화 등 구조  문제 을 안고 있다(ARPC, p.946). 더구나 WTO체제와 

FTA추진으로 국내시장에서 해외 축산물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한 가축분뇨 처리문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등 환경문제로 축산 사육여건은 

차 어려워지고 있다. 축산부문은 세성과 낮은 시장 유율로 축산 선진국과 

경쟁이 어렵다. 따라서 산업화 기술수 과 마  기술  략의 부재가 축산

기술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한 앞으로 축산기술은 고부가가치 유 자 확

보, 기능성 축산물 생산, 면역 증강 물질생산 등 유 공학 기술이나 생명공학 

기술의 발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목시킬 수 있는 연구인력의 부족, 학

제간의 연구를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심 연구센터 등의 부족이 기술개발의 

제약이 된다(ARPC, p.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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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분야는 원천 기반기술, 기  기반기술과 실용화 기술이 있다. 우리

나라의 생명공학 기술 경쟁력의 제약요인은 원천 기반기술에서 바이오 안 성 

평가 련 기술기반이 취약하다. 한 기본 으로 문 인력의 부족이 이 분야

기술의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기 기술 연구에서 DNA칩을 이용한 량 유

자 발 분석, 돌연변이체를 이용한 유 자 기능해석, 단백질체 연구 등 유 자 

기능유 체 분야가 상 으로 취약하다. 이것은 이 분야의 문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농 진흥청, 2006). 앞으로 유용유 자를 다량 확보하여 실용화 

기반을 확립해야한다. 실용화기술에서 발효공정, 바이오 리엑터기술, 분리정제

기술은 선진국수 에 근해 있으나 세포배양 기술 련 문인력 부족이 제약

요인이다. 국내에서 실용화를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GMO의 안 성 평

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GMO의 상업화와 생명공학 연구 활성화를 한 체

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생명공학에서는 문인력의 부족과 실용

화를 한 제도정비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기계화는 농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로 농작업자 생력화를 한 

자동화기술과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기 한 정 농업 기술이 요하다. 더구나 

농업의 구조조정을 한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경지규모

의 세성에서 벗어나 생산비 감으로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

이다. 그러나 농업기계화는 경지면 의 소에 따른 규모경제의 제약으로 생

물생산 기계 산업의 만성 인 경 악화, 기술수 의 , 낮은 국제 경쟁력 등

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생물생산 기계의 효율  사후 리, 농가의 생물생산 

기계운 , 리, 수리능력 향상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밭농사의 경우에는 기

계화에 합한 작물 재배방식이 요하여 논농사의 경우에는 형 기계의 

보 을 한 포장의 구획, 농로확장, ․배수 시설의 개선 등 경지기반 정비

가 선결되어야 한다(ARPC, p.669). 농산물 수확 후 리 기술개발은 농산물의 

생리 , 물리  특성에 한 기  자료의 확립이 필요하다.  

  정 농업 기술은 우리 농업의 세성 때문에 정 농업 기기의 농가수용이 

제약되어있다. 그러나 GIS, GPS를 이용한 인공지능 트랙터, 수확량 모니터링 

시스템, 변량시비 등에 의한 친환경 정 생물 생산 기계화에 의하여 토양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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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염을 감소하기 때문에 토양조사, 정 기기 등에 한 비용의 국가지원 등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원․환경분야는 자원에 한 농업 정보 리 시스템, 농업 기반시설, 재해 

리시스템, 수자원  체자원 개발이라 할 수 있다. 농 자원 발굴  확보

기술개발을 한 인력, 기술  인 라는 확보되어있다. 그러나 수자원, 환경, 

계획, 시설, 재료, 토질, 정보분야를 통합하여 체계 으로 근해야하나 도시

심의 토목사업에 치 하여 핵심기술  실용화 단계로 발 하지 못한다

(ARPC, 890).

  농업환경 향평가를 한 기 연구가 1990년 부터 수행되었지만 종합  

평가는 체계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의 정  토양조사와 농경지의 세

부 정  토양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토양조사, 분류의 활용성을 증 시킬 수 있

는 토양연구는 미흡하다. 한 작물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한 개기술  

물 약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미생물 유 자원의 수집  확보는 매우 미흡하

다. 이와 같이 기 연구보다 실용화연구에 집 되어 있으며 지속 인 연구투자 

여건의 부족이 이 분야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유통․정보 분야는 산지부문에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지 수집상이 출하를 주도하며 유통과정에서 정보화가 미흡하여 생산자. 소비

자, 유통업체에 달되지 않는다. 농산물 유통주체들이 공통으로 사용하여 간

편한 업무처리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하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 농산물 물류를 효율 으로 수행하여 

물류비 감을 한 종합물류 정보망구축 등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 농업지식

의 부분  D/B화  D/W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조건 분리지역을 하여 성 

인터넷  인 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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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래 농업기술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 IT, BT, ET, BIT, NT 등 련 산업기술

  차세  국가산업 경쟁력 확보의 기 가 되는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의 발 은 농업분야 핵심 기술발 에 큰 향을 미친다. 농

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작업 무인화, GPS와 GIS를 결합하여 토양 리나 작황

측 리를 통한 정 농업, 소비자 선호에 하게 맞출 수 있는 능평가용 

로 의 실용화 등 농업 기계화에 미치는 효과는 지 하다. 한 제품 련 종합

장  인식이 가능한 포장기술 보 과 동물의 자동 리기술이 개발되어 농

축산물 생산이력을 리할 수 있는 유통․정보분야에 향을  수 있다. 

  생체, 생체 유해물질, 생물학  시스템을 이용한 제조  공정기술인 생명공

학기술(Bio-Technology: BT)은 앞으로 농업에 가장 요한 향력을 미칠 것

이다. 환경오염의 감, 방과 복원기술  에 지기술에 한 환경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ET)은 기후 약과 함께  그 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의 방향이 환경보존을 시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환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변화 약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는 노동력 감소

로 에 지 집약농업으로 환하는 우리 농업이 직면하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

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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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을 원자, 분자크기(1/100억 M)에서 조작, 분석, 제어하는 나노기술(Nano 

Technology: NT)은 농업부문에서 식품의 안 성 뿐만 아니라 유통과 납품에 

한 검사,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배양된 유 자 조작 없

이 자연 으로 키운 채소와 과일 등 유기농 상품의 가치를 별하는 기술로 이

용된다. 이러한 IT, BT, ET, NT 기술은 차 상호 융합기술 형태인 IET, BIT, 

BET, NIT 등으로 발 한다. 

1.1. BT, IT, ET, NT와 농업관련 핵심기술

  BT는 농업에서 가장 범 하게 이용되는 기술로 생명공학만이 아니라 경

종작물, 원 작물, 수의․축산, 유통․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농업과 목된다. 

  경종작물분야에는 작물의 핵심기술로서 유 자 탐색이나 형질 환 기술에

서 품종개발이나 신작물개발 등에 이용된다. 특용작물의 고수량 품종육성으로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는 데 BT기술이 목되어 활용될 수 있다. 원 작물에서

는 BT 응용기술이 핵심기술로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를 통하여 자생식물

의 화훼화를 한 자원수집, 육종  량 번식기술을 개발하고 과수의 환경

응성, 스트 스 내성의 생태  특성을 구명하는 기술 등이다. 고품질 육성생산

에서도 주요 채소작물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구조 화훼류의 신품종 개발, 

생력 재배형 화훼품종 육성 기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수의․축산분야에서도 가축의 주요 경제 형질연  DNA 표지인자 품종  

유 자 지도작성, 생물정보 분석 등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기술과 같은 핵

심기술과 연 되어 맛 인증  리기  설정이나 유용유 자 분자 육종기

술과 같은 기능성 축산물 생산기술과 연계되어 있다. 유통․정보 분야에서는 

유 자표시와 식육 품질과의 계를 규명하여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를 할 

수 있다. 

  BT와 가장 계가 깊은 농업분야는 생명공학분야이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식물의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기술 개발이나 농작물에서 면역억제 활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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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등 고기능 유용백신 생산에 BT가 활용된다.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의 

핵심기술에서는 작물의 염기서열  유 자 지도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유 자 

확보나 생물 환에 의한 천연물 2차 사 물질의 구조변환 기술 등이 련된 기

술이다. 한 고효율 형질 환의 핵심기술에서는 효율 인 동물유 자 발  조

  기술, 세포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용농작물 개발, 로테움 분석을 통

한 동물의 우수형질 련 단백질 개발 등이 요 BT 련 기술이다. 이 밖에도 

신기능성 생물 소재개발  산업화 연구 등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이 BT에 

의하여 활용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수의․축산 분야에서 BT의 이용은 동

물 배아 기세포 수립  이용과 체세포 복제기술의 실용화와 같은 핵심기술

과 수의 의료공학 기술의 개발과 련된 이종 장기제공 동물 개발기술, 항생체 

체물질 개발 등 BT 이용기술이 다양하다. 

  IT와 농업기술의 연 계는 원 작물, 기계화  유통정보에서 나타난다. 

원 작물에서는 식물공장에서 묘 생산 공정자동화 기 기술, 비용 온실 생력 

기계설비 시스템 개발 기술 등이 IT와 연 되어 있다. 유통․정보에서는 맛, 숙

도, 내부결함 정기술이나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 기술이 요한 IT기술이

다. 그러나 IT가 가장 요한 부문은 기계화분야에서 핵심기술로 농작업 무인

화기술에서 무인 원격 제어기술, 수확 로 기술과 안 성 향상기술, 편의성 등 

평가기술과 일 작업기계기술 등이다. 한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측정 기술

이 IT와 련된 기술이다. 정 농업 기계기술에서는 토양, 작물 정보 센싱  

정보 맵핑 기술과 성 상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지역을 확 하는 데 IT가 

활용된다. 

  ET는 경종작물, 유통정보, 자원 환경 분야와 한 계를 갖는다. 경종작

물에서는 친환경 제  활성 물질개발로 제 제의 토양오염을 인다. 유통․정

보에서는 ET에 의하여 유해물질의 연구범 를 확 하거나 잔류용 농약의 분해 

 환경 정화용 작물개발에 의하여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를 이용한다. 자

원․환경 분야에서는 생물 복합  농자재인 기능성 비료나 미생물 등을 이용

하여 투입 안 성 제고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병충해, 잡  종합 리모형을 

개발하고 주요 해충의 역 리 시스템 개발, 수치 보 기상자료를 이용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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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병해충 발생 측 기술개발로 종합  병충해 잡 리 핵심기술에 ET가 

련을 갖는다. 

  NT는 유통․정보분야에서 신선 편의식품 선도유지에 나노기술의 장성 연

장기술이나 신기능 식품 소재개발이 실 될 수 있다. 한 유해성분의 나노그

램 센싱 기술개발과 식품 안 성 평가기술에 의하여 잔여농약 속 기술정

보를 얻는 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2. BET, BIT, EIT, NIT와 농업관련 핵심기술

  BT, IT, ET, NT 등 첨단기술은 상호 융합기술로 발 하여 BET, BIT, EIT, 

NIT 등으로 다양하게 농업기술과 연 되고 있다. BET는 농업의 생명공학, 원

작물, 자원 환경 분야와 계를 갖는다. 생명공학에서는 유기자원 순환체계

를 확립하고 생물농약 등 자재개발을 실용화하는 천연생물 농약기술을 개발하

여 특히 원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향을 다. 원 작물에서는 재해  생리

장애 경감기능 개발과 병충해 항성 농작물 개발로 환경내성 품종 육성기술

이라는 핵심개발에 향을 다. 자원 환경 분야에서는 에 지로 활용 가능한 

자원탐색과 생물에 지 자원 발굴과 연계를 갖는다. 

  BT와 IT의 융합기술인 BIT는 생명공학과 원 작물분야의 핵심기술에 향

을 다. 생명공학에서는 원 작물에서 유용물질을 탐색하고 추출하여 고부가

가치 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 고품질 원 작물 생산을 한 환경  

생체정보 제어시스템 연구에 의하여 식물공장의 핵심기술이 된다. 그 밖에도 

진단용 DNA 칩 생산 기술을 통하여 가축 진단용 마이크로 칩 센서 개발이나 

만성질환 생체지표 발굴기술  응 생리활성 소재 개발을 실 한다.  

  ET와 IT의 융합인 EIT는 기계화, 원 작물, 유통․정보, 자원 환경 등 범

한 분야에 향을 미치는 기술이다. 기계화 분야에서 EIT는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의 개발과 작물의 정  리기술 개발에 의한 정 농업 기계기술에 

향을 미친다. 원 작물에서 EIT는 토양 가운데 주요 유효 양분 기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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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효율 증 기술개발로 투입 안 성 제고 생산기술에 이용된다. 유통․정

보분야에서는 고품질의 식재 공 을 해 동결  행동기술 실 으로 신선 편

의 식품 선도유지에 한 핵심기술에 EIT가 이용될 수 있다. 

  EIT는 자원․환경분야와 가장 한 계를 갖는다. 생물자원 에 지 환 

이용기술에서 지열이용 냉난방  바이오매스 연료화 기술이 개발된다. 자원 

환경 복원 리기술로서 오염토양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기술 확립, 자원

등 화  복원기술, 환경 제어기술, 오염토양 조사  리 복원 기술에 EIT의 

이용이 이루어진다. 한 농약의 환경, 동식물  거동  해성 평가시스템이 

개발․응용되어 투입 안 성 생산이 가능하다. 

  NT와 IT의 융합기술인 NIT는 기계화 부문에서 농산물 품질  안 성 평가

를 한 센서기술 개발로 농산물 안 성 평가를 쉽게 수행할 수 있다.

1.3. 첨단기술의 농업기술에 대한 영향의 전망

  BT, IT, ET와 BET, BIT, NIT 등 첨단 과학기술은 농업기술과 목하여 농업

의 생산성, 투입구조, 소비 지향성 식품개발 등 범 하게 향을 미친다. 특

히 생명공학, 기계화, 자원 환경과 유통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으로 농

업의 성장을 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의 기술진

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종작물, 원 작물, 축산부문에서 

생산성 증 에 기여할 수 있다 할지라도 농업구조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는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첨단기술은 농업생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한계지

를 확 할 수 있으며 기능성 맞춤형 소비를 한 기술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등 농업생산 환경의 변화에 탄력

으로 처할 수 있는 농업 기술개발은 첨단기술의 응용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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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자의 심

2.1.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요인

  장기 으로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는 소비자의 소비 행태변화를 가져오는 요

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비자의 행태변화는 소비자의 태도(attitude)와 기회

(opportunity)에 크게 향을 받는다. 태도는 소비자들의 가치 (value view-

point)에 직 으로 달려 있고 기회는 정치 , 사회 , 경제 , 기술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가치 과 행태는 사회구조에 따라 크게 향

을 받기 때문이다(Data monitor 2007). 

  다음 그림 4-1은 소비자의 행태와 궁극 으로 소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

에 한 이론  배경을 나타낸다.

  소비자의 가치는 외 으로 다른 사람과 계를 나타내는 개인주의에 따라 

자기만족을 지향하는 성향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가치는 장기 으

로 지속되며 소비자의 태도에 향을 다. 사회  성격이 강하면 리미엄 

랜드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개인주의  성격인 경우에는 간편한 편의 

식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를 시하는 사회  가치를 갖는 사람들

그림 4-1.  소비자 행태변화를 가져오는 이론모형

사상(thoughts)

행동(action)

잠재력(latent) 응용력(applied)

가치(values) 태도(attitude)

기회(chances) 행동(behavior)

자료: Data monitor(2007,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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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체 가치를 공유하는 통  식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의 가

치는 소비자의 태도를 결정하고 이러한 소비자의 태도에 따라 소비형태가 달

라진다. 

  소비자의 소비형태에 향을 주는 기회는 인구 사회학 (socio-demo-

graphics) 경향을 말하며 생활양식, 인구구성, 소득배분, 성별구성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과거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앞으로는 

차 이혼, 독신, 만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독신가족의 증

가는 식품소비의 간편성과 편의성, 개성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더구나 여성

들의 독신가구 비 이 커지면서 아동수가 어든다. 직장 생활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회의 식생활 패턴에 향을 다. 가족이나 핵가족시

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습 이 차 어들기 때문이다. 

  인구구성의 변화도 식품 소비패턴에 향을 주는 요인이다. 아동이나 은층

은 편의성이나 개성화된 식생활을 추구하는 데 비하여 고령층은 안 성, 건강

성, 그리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한다. 따라서 인구구성의 변화가 

차 노령층의 비 이 커지거나 출산율의 하에 따라 아동층의 구성비 이 

낮아지면 사회 체의 농산물 수요패턴이 달리지게 된다. 

  사회의 남녀성별 차별과 구성의 변화도 식품 수요패턴에 향을 주는 요소

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주로 가정에서 생활했으나 차 여성의 사회활동이 

커지면서 조리시간이 약되고 간편한 식사에 한 필요성이 커진다. 남녀평등 

사상이나 가치 이 확  되면서 여자의 교육, 사회참여, 남녀보수의 평등성 등

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식생활이나 

식품소비가 이루어진다. 남자들의 식품에 한 소비패턴도 과거에는 통 인 

고정 념(stereotypes)에서 이루어 졌다. 차츰 성차별이 사라져 가면서 개성화

와 이색상품의 구입에 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득상승이나 소득 배분의 구성이 달리지면 사회의 식품

소비 패턴도 달라진다. 고소득층은 사치품이나 리미엄 랜드 식품, 건강을 

시하는 신선한 자연식품이나 유기식품을 선호하고 소득층은 값이 싼 편리

성이나 인 표 화된 식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소득배분의 구성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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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식품수요가 달라진다. 소득 증가나 고소득층이 증가하면 기능성 식품

이나 개별화된 명품 랜드, 고  신선식품 시장이 확 될 수 있다. 이처럼 식

품 구조변화에 향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 식품 수요에

서 소비자 선호는 편의성, 건강성, 감각성, 개별성을 지향하게 된다. 

2.2. 식품 소비형태의 지향성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식품 소비형태는 건강성, 편의성, 감각성, 개별

성, 안락성과 연계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들의 추구하는 식품의 건강성은 신선하고, 기능성을 가지며, 고품질의 

유기농 식품을 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건강유지를 해서 음식섭

취의 요성에 한 심이 차 커져갈 뿐만 아니라 이에 한 신념도 굳어가

고 있다. 한 소득수 의 향상과 고령층의 증가에 따라 건강식품에 한 소비

자 선호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는 건강성을 지향하게 된다.

  소비자 지향에서 편의성은 생활양식의 변화, 성차별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 

경제발 으로 생활패턴에서 시간의 요성은 차 커져가고 있다. 노동시간의 

증가와 여성 노동자들의 확 에 따라 가정에서 조리하는 시간이 크게 고 소

비자들은 조리시간을 약할 수 있는 간편한 식품이나 식사시간을 약할 수 

있는 식품, 미리 조리해 놓은 식품에 한 선호가 높아진다. 한 독신가구의 

증가로 생활공간이 집화 되면서 간편한 식사가 선호되거나 여행이나 이동 

에 쉽게 섭취할 수 있고 쉽게 운반할 수 있는 식사 용 음식에 한 수요가 

차 확 된다. 

  소비지향성에서 감각성은 후기산업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산업사회에서 추구하는 단순한 물질  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과 

감각을 향유하려는 태도로서 탈산업사회의 향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식품소

비에서 일상 인 식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고  스토랑에서 고품질의 식사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태도이다. 한 잘 모르는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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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려는 극 인 경험을 추구하는 후기 산업사회가 추구하는 감각성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식품소비패턴이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지향은 소득수 이 상승하

고 안락한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 , 자주  경험을 향락하고자하는 소

비자들의 행태에서 나타난다. 

  개별성은 시장에서 표 화된 상품의 수요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과 자

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취향과 구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갖고 자신의 유일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성

화된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소비지향성은 탈산업화시 의 가치 이나 생

활양식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으로 개인주의  가치 의 만연이나 독신가정에

서 생성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혼자 살기 때문에 식사를 혼자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배타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성 이고 자신만의 

취향에 따른 식품소비를 지향할 수 있다. 

  감각성과는 달리 소비자들은 안락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즉 

감각성은 험을 극 화하는 소비패턴이나 안락성은 편안함을 추구하여 험

을 극소화하는 성향이다. 은이들과는 달리 고령층은 복잡하지 않고 안락한 

생활양식에 따라 식품소비에서도 안 하고 편안한 식품을 추구한다. 이것은 가

족을 시하고 가족이 함께 리는 시간을 소 하게 여기는 생활패턴에서 지

향하는 식품소비경향이다. 한 자신의 습 이나 문화  통에 따라 익숙한 

식품의 소비를 지향하거나 과거에 익숙하게 소비했던 식품을 다시 소비하게 

되는 성향을 말한다. 즉 익숙하고, 안 하고, 단순하고, 마음이 편안한, 통

인 식품소비지향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비 지향성에서 연계성은 주변이나 사회  연계성이 식품 소비패턴에 향

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  공동체 의식이나 가족주의 등 

통과 문화에 연계된 가치 이나 생활양식에 한 계를 갖는 식품 소비패

턴이다. 주변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상품 랜드

나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식품의 선호가 그와 같은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

한 소비 지향성은 인종 인 유 나 상호 교류가 강한 사회에서 더욱 뚜렷이 나

타난다. 더구나 가족이나 친구와 연계가 강한 사회에서 연계성을 지향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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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패턴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심에 따라 미래 농업기술

은 소비 지향  기술개발의 성격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기술 자체의 

특성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러한 소비 지향성에 따라 농업기술 개발의 방향

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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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래농업 기술변화 망

1.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 방향

1.1. 분야별 농업 기술수준의 평가

  과거 기 산업사회(pre-industrial society)에서 농업은 자원 주의 생산이었

다. 그러나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를 거치면서 기술 주의 농업으로 변모

하 다. 후기 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에서 농업은 기술과 환경을 결합

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농업이 지닌 시장가치보다 생물 

다양성, 자연풍 , 토양이나 물과 같은 자원, 크 이션, 농 의 통 등 비시

장경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안 하고 질 좋은 식품수요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요구하기 때문에 미래의 농업기술은 이러한 수요를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미래 지향형 농업기술의 재 수 을 평가하여 세계 선진국들과  

기술격차를 악하는 것은 미래 농업기술 개발 략에서 요하다. 왜냐하면 앞

으로 농업 핵심기술 격차를 이거나 앞서는 농업기술을 보유하여 다른 나라

와 농업 경쟁력 격차를 이기 하여 분야별 농업기술 수 을 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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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평균  수 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05)이 각계 문

가들을 통하여 과학기술  농산업 체에서 다른 나라와 우리의 기술수 을 

평가한 자료를 나타낸 그림 5-1에서 볼 수 있다. 농업 과학기술의 세계 최고 

수 을 100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68.9로 미국(96.4), 일본(86.2), EU(85.1)에 

뒤떨어져 있으나 호주(69.9), 카나다(67.8)와는 비슷한 수 이다. 그러나 국

(54.4), 러시아(52.9), 인도(47.9)보다는 수 이 높게 나타나 있다.

  보다 구체 으로 농 진흥청(2006) 자료에 의하여 농업분야별 주요국간의 

기술수 을 비교해 보면 표 5-1에서 알 수 있다. 국민식량의 안정생산 기술분

야는 81.0으로 미국(93.2), 일본(89.9)보다는 낮으나 다른 나라보다는 높다. 농

축산물 고품질 안 생산 기술에서도 80.6으로 미국(90.0), 일본(87.7), EU(85.3)

보다는 낮고 기타의 다른 나라보다는 높은 수 이다.

그림 5-1.  농업과학기술  농산업 체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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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종 , 2007,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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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술분야별 주요국 간의 기술수  비교

분    야 한국 미국 EU 일본 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농업생명공학 기술 59.5 100.0 82.8 80.8 58.5 60.2 61.6 50.2

국민식량의 안정생산 기술 81.0 93.2 74.8 89.9 71.4 75.1 63.9 51.2

친환경농업․안 농축산물생산 68.2 96.7 96.0 87.7 45.0 76.8 75.1 51.0

농축산물 고품질안정생산기술 80.6 90.0 85.3 87.7 55.4 73.5 72.5 48.6

농업기계화  ̀ 자동화 기술 63.2 98.5 82.3 90.9 42.3 65.4 68.6 49.1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등 61.1 100.0 89.6 80.3 53.6 68.4 65.0 67.5
 

자료: ｢농업과학기술 장기 연구개발계획(안), 농 진흥청(2006)

  그러나 친환경 농업  안  농축산물 생산분야에서는 68.2로 미국(96.7), 

EU(96.0), 일본(87.7)보다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호주(76.8)와 카나다(75.1)보

다 낮은 수 이다. 농업기계화  자동화기술도 63.2로 미국(98.5), 일본(90.9), 

EU(82.3), 카나다(68.6), 호주(65.4)보다 뒤떨어져 있다. 농업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는 61.6으로 미국(100.0), EU(89.6), 일본(80.3), 호주(68.4), 카나다(65.0)보

다 낮고 농업 생명공학 기술도 59.5로 미국(100.0), EU(82.8), 일본(80.8), 카나

다(61.6), 호주(60.2)보다 낮다.

  농업기술수 이 가장 높은 미국의 기술수 에 도달하기 해서는 국민식량

이나 농축산물 고품질 안 생산 기술은 2005년 재를 기 으로 각각 2.3년과 

2.6년의 기술격차를 보인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안  농축산물 생산기술은 

5.4년, 농업기계화  자동화기술은 5.9년, 농업 생명공학 기술은 6.6년이며 기

술격차가 가장 큰 농업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이용기술은 12.6년의 큰 기술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기술격차는 우리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개발 속도

가 상 으로 빠르기 때문에 지 까지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들 수 있는 가

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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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 생산관련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 방향

  농업 생산 련 기술은 통 인 농업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보다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 기술을 이용한 량생산 기술에 의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경종작물이나 축산 등 통 인 농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해서

는 작물의 재배기술이나 가축의 사양기술을 발 시켰다. 그러나 미래 농업기술

은 주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육종분야에서 환경에 잘 응하는 품종개발

이나 기능성의 강화에 의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투입물 감 부문에서는 로 이나 수확시스템 개발로 생력화 기술이 개발되

고 원 부문에서 식물공장이나 기능성 강화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의한 농

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미래농업의 투입물 감기술은 노동력 감소와 같

은 부존자원 변화에 따른 생력기술이나 정  토양 리와 같은 환경에 응하

는 투입물 감보다 식물공장이나 옥내 농업기술처럼 극 으로 환경을 제어

하여 최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개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활발한 미래 농업기술분야는 친환경 농업분야와 환경 복원기술로 환경

오염을 이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그러나 미

래의 친환경 농업기술은 모든 분야에서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환경 친화 인 

농업으로 환경피해를 이는 데 그치지 않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복원

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래 농업기술을 망할 때 오늘날과 같은 

통  농업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첨단기술의 활용에 의하여 환경 

친화 , 고품질 기능 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의 수요에 응하는 질  고도화

가 이루어지고 농업생산과정에서 생력기술에 하여 농작업의 편이성이 도모될 

것이다. 

  농업생산에 련된 미래 농업기술에서 단수증가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  

기술과 투입물 감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 기술, 농업노동의 편이성 기술, 바

이오매스 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유통 련 농업기술을 구체 인 세부기술로 

나 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수증가에 의한 농업생산성 증 기술은 경종작물과 축산분야보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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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분야에서 더 뚜렷한 변화를 보일 것이다. 원 작물분야의 환경내성 품종 

육성부문에서 2011년에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한 스트 스 내성 기구가 

구명된다. 생명공학분야의 고부가가치 유 자 확보 부문에서 2013년 일 잡종 

기술과 유 자를 이용한  다수성 슈퍼품종이 보 된다. 한 2015년에는 고

효율 형질 환 부문에서 육종세 를 단축하고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기술이 

보 된다. 2016년에는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부문에서 주요동물 질병 특히 

사람에게 치명 인 질병에 한 항성을 갖는 동물의 량생산  사육기술

이 실용화된다.

표 5-2.  단수증가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 미래기술

분야 핵심기술내용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원

작물

환경 내성 

품종 육성
ARPC

-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한 스트 스 내성 기구

가 구명된다.(60.6, 2011, 

2009)

생명

공학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

과기부

- 주요 동물 질병(특히 사

람에 치명 인 질병)에 

한 항성을 가지는 동

물의 량 생산  사육

기술이 실용화 된다(61.2, 

2016, 2013)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과기부

- 일 잡종 기술과 유 자

를 이용한 다수성 슈퍼

품종이 보 된다(57.5, 

2013, 2010)

고효율 

형질 환
과기부

- 육종세  단축  조기선

발 기술이 보 된다(65.3, 

2015, 2012)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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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물 감에 의한 농업 생산력 증가기술은 기계화분야의 농작업 무인화 

부문에서 2014년 곤충이나 새처럼 나는 소형비행체 개발, 완  자율기능을 갖

추고 유인항공을 체할 수 있는 원격 무인항공기 보 , 항공기 운항을 용이하

게 하고 안 성을 증 시키기 해 신경회로망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보조조

종 시스템이 실용화된다. 2011년에는 농작업 로 이 개발되고 과일의 효율  

수확 시스템이 개발되어 농업노동의 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14년에는 농

업용 차량의 무인 자율 주행시스템이 개발된다. 정  농업부문에서는 2013년 

착용형 컴퓨터를 활용한 모험등산이 보 되고 GPS, GIS를 활용한 정 토양 

리  작황 측 리기술이 보 된다. 2011년에는 친환경 정 농업 기계기술

이 개발된다. 원 작물분야의 식물공장 부문에서는 2014년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한 옥내 농업기술이 실용화된다.

표 5-3.  투입물 감에 의한 농업생산력 증진 기술.

구 분 분 야 부문 기
실 시기

2011 - 2015

노동력

감
기계화

농작업 

무인화

과기부

- 곤충이나 새처럼 나는 소형 비행체가 개발된다

(2014)

- 완 자율기능을 갖추고 유인항공을 체할 수 있는 

원격 무인조종항공기가 민/군에 보 된다(2014)

- 항공기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안 성을 증 시키

기 해 신경회로망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보조 

조종 시스템이 실용화 된다(2014)

ARPC

- 농작업 로 이 개발된다.(67.2, 2011, 2009)

- 과일의 효율  수확시스템이 개발된다(65.8, 2011, 

2007)

- 농업용 차량의 무인 자율주행시스템이 개발된다 

(59.2, 2014, 2009)

  주 :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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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친환경 농업 련 미래 농업기술

분야
핵심기술
내 용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경종

작물

친환경 제

활성물질 

개발

과기부

- 잡 의 화학  생태  방

제  친환경  방제기술
이 보 된다(59.1, 2014, 

2011)

특용작물의

기능성물질
생산

ARPC

- 환경친화형 고품질고년근 

인삼 생력생산기술  품종 
육성된다.(66, 2011, 2010)

고효율
형질 환

과기부

- 특수환경 용 작물품종 

 재배기술이 실용화된다

(56, 2014, 2011)

기계화
정 농업
기계

ARPC
- 친환경정 농업기계기술이 
개발된다.(81.9, 2011, 2008)

생명
공학

천연 
생물농약

과기부

- 질병 퇴치 천연물질  

미생물 농약이 보 된

다.(76.3, 2016, 2010)

자원
․환경

자원․환경 

복원․ 리
기술

과기부

- 토양 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실용화

된다(58.9, 2013, 2010)

-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정화

용 작물이 개발된다.(58.1, 

2014, 2010)

종합

병충해

잡 리

과기부

- 해충생리  피해 해석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이 

실용화 된다.(58.2, 2014, 

2010)
- 축산 오폐수에 의한 환경

오염 등을 감하는 기술

이 개발된다(63.2, 2013, 
2010)

폐기물

자원화기술
과기부

- 축산부산물의 효율 인 활

용  친환경  활용기술

이 보 된다.(67.2, 2012, 
2010)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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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업에서는 경종작물 분야의 친환경 제  활성물질 개발부문에서 

2014년 잡 의 화학  생태  방제  친환경  방제기술이 보 된다. 특용작

물의 기능성 물질 생산부문에서 2011년 환경 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력

생산 기술  품종이 육성된다. 고효율 형질 환 부문에서 2014년 특수 환경

용 작물품종  재배기술이 실용화된다. 생명공학분야의 천연 생물농약 부문에

서 2016년 질병퇴치 천연물질  미생물 농약이 보 된다. 자원․환경분야에

서는 자원 환경복원 리기술 부문에서 2013년 토양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실용화되고 2014년에 환경 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

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 종합  병충해  잡  리부문에서는  2013

년 축산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을 감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해충 생리  

피해해석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이 2014년 실용화 된다. 폐기물 자원화 기

술에서는 2014년 축산 부산물의 효율 인 활용  친환경  활용기술이 보

된다.

  유통 련 주요 미래 농업기술에서는 농축산물 생산 이력 리와 신선도 편이

식품 선도 유지부문이 있다. 농축산물 생산이력 리 부문에서는 2012년 제품

련 종합정보 장  인식이 가능한 포장기술이 보 된다. 신선도 편의식품 

선도 유지부문에서는 식품의 안 성 유지를 해 비용 장/유통/ 리기술이 

2011년까지 보 되고 한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조리과정이 완  생략된 

간편 즉석식품 제조기술이 실용화된다. 한 2012년에는 장기 장기술 

 포장용재의 개발로 연  농산물 공 체계가 보 된다.

  최근 세계 으로 석유 가격상승과 환경문제의 두에 따라 심이 커지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농업의 자원․환경분야에서 앞으로 미래기술의 요한 

분야이다. 이 분야의 미래 농업기술은 생물에 지 자원발굴 부문에서 2018년 

석유원료를 체하는 연료  산업소재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이 실용화된다. 

한 생물자원에 지 환이용기술부문에서 2013년 농업용 체에 지기술

이 개발되고 목질자원의 에 지화를 한 목재성분의 변환이용 기술이 실용

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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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유통 련 미래 농업기술

분야 부 분 기
실 시기

2011 - 2015

유통

농축산물 

생산이력

리

과기부
- 제품 련 종합정보 장  인식이 가능한 포장기술이 

보 된다(61.8, 2012, 2009)

농진청

- 생산/출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 의사결정지원 정보 개발  고도화

- u-정보센터 실

신선․편이

식품 선도

유지

과기부

- 식품의 안 성 유지를 해 비용 장/유통/ 리기술이 

보 된다(61.7, 2011, 2010)

-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조리과정이 완  생략된 간편 

즉석식품 제조기술이 실용화 된다(61.7, 2011, 2010)

과기부
- 장기 장기술  포장용재의 개발로 연  농산물 공

체계가 보 된다(62, 2012, 2010)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표 5-6. 바이오매스 련 미래 농업기술

분 야 부 분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자원

․환경

생물

에 지 

자원발굴

과기부

- 석유 화학연료를 체하는 

연료  산업소재의 생산

이 가능한 작물이 실용화

된다(57.3, 2018, 2014)

생물자원 

에 지

환이용

기술

과기부

- 목질자원의 에 지화를 

한 목재성분의 변환이용 

기술이 실용화된다(67.5)

ARPC
- 농업용 체에 지 기술이 

개발된다.(65.5, 2013, 2009)

농진청

- 자연에 지 상용화기술, 고효

율 열교환 기술

- Biomass를 활용한 바이오에

지 개발연구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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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비 지향형 미래 농업기술 변화의 방향

  소비 지향형 미래 농업기술은 부분 건강에 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수기능을 한 가축 육종기술과 노화억제 식품소

재, 면역이나 질병 방이 가능한 작물의 품종개발, 자 를 차단하는 식품 등 

고품질 고기능성, 치료용 의약소재가 개발된다. 따라서 단순히 소비자들의 식

품에 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소비 지향형 농업기술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으나 방이나 의료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기술로 의료지식과 

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 농업은 친환경 농업에 의한 안  농산물 수요증가에 따라 환경복원 

리기술, 오염물질 정화작물 개발, 유해물질을 탐색하는 종합 정보기술, 안 성

을 유지할 수 있는 장, 보 기술 등이 개발된다. 특히 개인의 식성, 체질, 

양상태 등 개인의 특성에 맞출 수 있고 생활양식의 변화에 쉽게 응할 수 있

는 조리과정이 간편한 식품개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비 지향형 미래 농업

기술에 따라 농산물을 단순히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수요가 아니라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히 연결된 맞춤형 식품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소비 지향형 

농업기술은 구체 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한 심과 편의성, 감각성, 개별성

으로 나타난다. 이에 한 각각의 세부 개발기술은 다음과 같다. 

  건강성을 추구하는 소비 지향형 농업기술은 경종작물 분야에서 친환경 제

제 활성물질 개발부문으로 2014년에 잡 의 화학  생태  방제  친환경  

방제기술 보 과 2011년 환경 친화형 고품질 인삼품종 육성이다. 수의․축산 

분야의 동물 배아 기 세포이용 부문에서 유 자 이기법을 이용한 특수 기

능성 가축 육종기술이 2011년 개발된다. 2012년 인공장기 생산용 형질 환 동

물 기술개발, 2014년 이종 장기제공 동물생산 기술개발, 2017년 사람의 체장

기를 생산하기 한 동물개발과 사육기술이 활용화된다. 항생체 체물질 개발

부문에서는 2013년 동물의 생산성을 효율 으로 증진시키고 부산물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 기능성 동물 사료 생산기술이 보 된다. 

  기계화분야의 농산물 품질, 안 성 평가 센서부문에서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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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기술이 2014년 개발된다. 정 농업 기계부문에서는 2011년 친환경 정 농

업 기계기술이 개발된다.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 측정 분야에서 맛을 code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능 평가용 로 이 2015년 실용화된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부문에서 2014년까지 당쇄화 

등 고부가 약리성 단백질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고기능성 작물 육성/식품 소재 

개발부문에서 노화억제 식품소재가 2015년까지 개발된다. 2017년에는 인체 

양균형을 향상시키거나 면역이나 질병의 방 기능성 물질 함량이 증가된 

․특작품종이 보 된다.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부문에서는 2015년에 식

품에 의하여 자 의 해를 감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2016년에

는 스트 스 해소를 한 소재가 실용화되고 mind control을 도울 수 있는 식품

이 개발된다. 한 2011년에는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강화를 한 생체 사 조

장치가 개발된다. 고효율 형질 환 부문에서는 2015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고기능성 품종이 실용화되고 로테움 분석을 통하여 2011년에 주요 작물의 

단백질이 량 개발된다.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 부문에서는 2014년 GMO

의 유 자 이동 억제기술이 보 되고 2018년에는 고품질, 고기능성 식량작물, 

치료용 의약소재, 산업용 소재 생산목 에 맞는 유 자기술이 실용화된다. 진

단용 DNA칩 생산 부문에서는 복합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웅성불임체 계

통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2014년 실용화된다. 2013년에는 정보 분석을 통한 

GMO 안 성 사  평가기술이 실용화된다. 천연생물 농약 부문에서는 2016년 

질병퇴치 천연물질  미생물 농약이 보 된다.

  자원․환경분야에서는 2013년 토양분석과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실용화된다. 자원․환경 복원 리 기술부문에서 2014년 수질 측기법  수

질 보존형 첨단농법이 실용화되고 2014년에는 환경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축

하며 제거하여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

  유통․정보분야의 농축산물 생산이력 리부문에서 안 한 축산물 생산  

공 을 하여 유해물질의 조사  탐색기술이 2012년에 개발되고 제품 련 

종합정보를 장하고 인식할 수 있는 포장기술도 보 된다. 한 동물의 사육 

 해 리를 자동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 2012년에 개발된다. 신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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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건강성 지향 미래 농업기술

분야 핵심기술
내 용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경종

작물

친환경 

제 활성

물질 개발

과기부

- 잡 의 화학  생태  방

제  친환경  방제기술

이 보 된다(59.1, 2014, 

2011)

특용작물의

기능성

물질 생산

ARPC

-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력생산기술  품

종이 육성된다.(66, 2011, 

2010)

축산

․수의

동물 배아

기세포

이용

ARPC

- 유 자 이 기법을 이용

한 특수 기능성 가축 육

종 기술이 개발된다. 

(62.5, 2011, 2009)

이종장기

제공동물

개발기술

과기부

- 사람의 체장기를 생산

하기 한 동물개량, 형

질 환체 생산 해유

자의 변이체 개발  

이들 동물의 량 사육

기술이 실용화된다.(61.2, 

2017, 2014)

ARPC

- 이종장기제공동물 생산기

술이 개발된다.(82.9, 2014, 

2009)

- 인공장기 생산용 형질 환

동물 개발 기술이 개발

된다.(75.6, 2012, 2009)

항생제 

체물질

개발

과기부

- 동물의 생산성을 효율

으로 증진시키고, 분변 

등의 부산물 배출량을 낮

출 수 있는 기능성 동물 

사료 생산 기술이 보

된다.(65.3, 2013, 2011)

기계화

농산물품질,

안 성

평가 센서

ARPC

-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센

싱기술이 개발된다.(60.5, 

20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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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기술
내 용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기계화

정 농업

기계
ARPC

- 친환경 정 농업 기계기술

이 개발된다.(81.9, 2011, 

2008)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측정

과기부

- 맛을 code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능평가

용 로 이 실용화 된다

(62.9, 2015, 2010)

생명

공학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

과기부

- 당쇄화 등 생물의 단백

질 수식구조 변경 메카

니즘을 이용한 고부가 

약리성 단백질 생산기술

이 개발된다(56.3, 2014, 

2010)

고기능성

작물육성

/식품소재

개발

과기부

- 노화억제 유 자가 발견

되어 그에 응하는 노

화 억제 식품소재가 개

발된다(2015)

- 인체 양 균형을 향상

시키거나 면역, 질병 

방기능성 물질 함량이 

증가된 `특작 품종이 

보 된다.(55.5, 2017, 

2012)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과기부

- 식품에 의하여 자 의 

해를 감하거나 차단

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62.6, 2015, 2011)

- 스트 스 해소를 한 소

재가 실용화 되고, 상황에 

따라 mind control을 

도울 수 있는 식품이 개발

된다(59.5, 2016, 2013)

ARPC

- 농산물의 기능성성분 강

화를 한 생체 사 조

 장치가 개발된다. 

(51.8, 2011, 2009)

고효율

형질 환
과기부

-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 

분자기구 규명을 통한 

고기능성 품종이 실용화

된다(61.9, 2015, 2012)

- 로테움 분석을 통한 주

요 작물의 단백질이 

량 개발된다(60.2, 20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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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기술
내 용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생명

공학

고효율 

형질 환
과기부

-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 분

자기구 규명을 통한 고기

능성 품종이 실용화된다

(61.9, 2015, 2012)

- 로테움 분석을 통한 주

요 작물의 단백질이 량 

개발된다(60.2, 2011, 

2009)

유용유 자

분리․발

기술

과기부

- GMO의 유 자 이동억제 

기술이 보 된다(59.8, 

2014, 2010)

- 고품질, 고기능성 식량작

물, 치료용 의약소재, 산

업용 소재 생산목 에 맞

는 유 자 재설계 기술이 

실용화 된다(57.0, 2018, 

2013)

진단용 

DNA칩

생산

과기부

- 복합병(바이러스, 세균, 진

균)을 진단 할 수 있는 기

술과 웅성불임체 계통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60.0, 2014, 

2011)

- 정보분석을 통한 GMO 안

성 사 평가 기술이 실

용화된다(55.8, 2013, 2010)

천연생물

농약
과기부

- 질병 퇴치 천연물질  

미생물농약이 보 된다. 

(76.3, 2016, 2010)

자원

․환경

자원․환경

복원․ 리

기술

과기부

- 수질 측기법  수질보

존형 첨단농법이 실용화

된다(60.2, 2014, 2011)

- 토양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실용화

된다(58.9, 2013, 2010)

-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

(58.1, 20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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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핵심기술
내 용 기

실 시기

2011 - 2015 2016 - 2020

유통

․정보

농축산물

생산이력

리

과기부

- 안 한 축산물 생산  공

을 한 간편하고 효율

인 유해 물질(미생물, 독

소 등)의 조사  탐색기술

이 보 된다.(64.3, 2012, 

2010)

- 제품 련 종합정보 장  

인식이 가능한 포장기술이 

보 된다.(61.8, 2012, 2009)

- 동물의 사육  해 요소

리를 자동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 리기술이 

개발된다(65.4, 2012, 2010)

- 맛, 숙도, 내부결함 정기

술

신선편이

식품선도

유지

과기부

- 식품의 안 성 유지를 해 

비용 장/유통/ 리기술

이 보 된다.(61.7, 2011, 

2010)

- 고압  자장을 이

용한 기능성 식품소재의 

분자화  종합화기술이 개

발된다.(61.0, 2013, 2010)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

과기부

- 속과 결합하여 배출되

는 기능성 식품소재를 이

용한 인체 속 감화 

기술이 개발된다.(62.5, 

2013, 2010)

- 농축산물  유해물질 제

거기술이 보 된다.(60.4, 

2015, 2011)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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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감각성 지향 미래 농업기술

분야 부 분 기 
실 시기

2011 - 2015

경종

작물

특용작물의

기능성

물질 생산

ARPC
-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력생산기술  

품종이 육성된다.(66, 2011, 2010)

원

작물

고부가가치

유 자원확보
ARPC

- 기능성  환경내성 화훼 유 자 탐색과 형질 환 

기술체계가 확립된다.(72.1, 2014, 2009)

고품질

육성 생산
ARPC

- 조경용 화목류의 품종 육성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51.2, 2011, 2007)

기계화

정 농업기계 ARPC
- 친환경 정 농업 기계기술이 개발된다.(81.9, 2011, 

2008)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측정

과기부
- 맛을 code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능평가

용 로 이 실용화 된다.(62.9, 2015, 2010)

자원

․환경

자원환경

복원․ 리

기술

과기부

- 토양 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실용화

된다.(58.9, 2013, 2010)

- 환경 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58.1, 2014, 2010)

종합  병충해

잡 리
과기부

- 해충생리  피해 해석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

이 실용화 된다.(58.2, 2014, 2010)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이식품 선도유지 부문에서는 2011년 식품의 안 성유지를 해 비용/유통/

리기술이 보 되고 2013년에는 고압 자장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의 분자화  종합화 기술이 개발된다. 잔여농약 속 기술정보 부문에서

는 2013년 속과 결합하여 배출되는 기능성 식품소재를 이용한 인체 

속 감화 기술이 개발되고 2015년에는 농축산물  유해물질 제거기술이 보

된다.

  소비 지향성 농업기술 개발에서 감각성은 경종작물 분야에서 특용작물의 기

능성 물질 생산부문은 환경 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력생산 기술  품종

육성이 2011년 이루어진다. 원 작물 분야에서는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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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으로 2014년 기능성  환경내성 화훼유 자 탐색과 형질 환 기술체계가 

확립된다. 고품질 육성 생산 부문에서는 조경용 화목류의 품종육성에 한 연

구가 2011년에 이루어진다. 기계화분야에서는 정  농업기계 부문의 친환경 

정  농업기계 기술이 2011년 개발된다.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 측정 부문에

서 2015년 맛을 code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능평가용 로 이 실용화된

다. 자원․환경분야에서는 자원․환경 복원 기술부문의 토양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2013년 실용화되고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

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2014년 개발된다. 한 종합  병충해 잡 리 부

문에서 해충생리  피해해석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이 2014년 실용화된

다.

표 5-9.  개별성  편의성 지향 농업기술

소 비
지향별

분야 기술 기
실 시기

2011 - 2015

개별성

축산

․수의

기능성 

축산물 생산
과기부

- 주문자의 식성, 체질, 양상태  체성

분등 특성  요구에 맞는 축산물 생산 

기술이 실용화 된다.(66, 2015, 2012)

기계화 정 농업기계 과기부
- 착용형 컴퓨터를 활용한 모험 등산이 보

된다.(56, 2013, 2010)

생명

공학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
과기부

- 개인정보(체질, 기호도 등)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식품  식품 체 캡슐형 

제품이 개발된다.(66.4, 2014, 2012)

편의성 유통

․정보

신선편이 식품

선도 유지
과기부

-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조리과정이 완  

생략된 간편 즉석식품 제조기술이 실

용화 된다.(61.7, 2011, 2010)

- 장기 장기술  포장용재의 개발로 

연  농산물 공 체계가 보 된다.(62, 

2012, 2010)

  주: (  )내는 문가평가 요도, 미래기술 국내실 년도, 세계실 년도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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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성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은 수의․축산분야에서 기능성 축산물 생산부

문의 주문자의 식성, 체질, 양상태  체성분 등 특성  요구에 맞는 축산물 

생산기술이 2015년 실용화된다. 기계화분야의 정  농업기계 부문에서 2013년

에 착용형 컴퓨터를 활용한 모험등산이 보 된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용유

자 분리 발 기술 부문에서 개인정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식품  식

품 체 캡슐형 제품이 2014년 개발된다.

  편의성 지향 농업기술은 유통․정보분야의 신선 편의식품 선도유지 부문에

서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조리과정이 완 히 생략된 간편 즉석 식품 제조

기술이 2011년 실용화된다. 장기 장기술  포장용재의 개발로 연  농산

물 공 체계가 2012년 보 된다.

1.4. 첨단기술 관련 미래 농업기술의 방향

  첨단기술은 BT, IT, ET, NT와 이들의 융합기술인 BIT, BET, EIT, NIT가 있

다. 이들 첨단기술에서 BT가 미래 농업기술의 심이며 생명공학분야에서 주

도되고 있다. BT는 경종작물과 원 작물분야에서는 환경 친화 이며 기능성 

품종육성이나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 고품질 육성 생산부분에서 어느 정도 

응용된다. 그러나 축산부분에서는 기능성 축산물 생산, 동물 배아 기 세포이

용, 이종 장기제공 동물 개발기술 등 범 하게 활용되어 기능성 가축육종 뿐

만 아니라 사람의 체장기 생산을 한 동물의 사육과 합성을 할 수 있는 

동물개발 등 획기 인 발 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BT의 농업기술 이용은 생명공학분야가 주를 이룰 것이다. 노화억제 

식품개발이나 사람에게 치명 인 질병에 한 항성을 갖는 동물사육의 실

화, 인체 양균형을 향상시키거나 질병 방 기능성 물질함량이 증가된 품종보

 등 고기능성 유용 백신생산, 식품에 의한 자  차단, 스트 스 해소 식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유 자원 확보부문, 특수 환경에서 응하는 작물 재배기

술 등 고효율 형질 환 기술부문, 개인의 체질이나 기호도에 따라 맞춤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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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할 수 있는 유용 유 자 분리발  기술부문 등에서 BT이용 농업기술이 

크게 발 할 것이다.

  이러한 BT와 ET와 IT가 융합되어 질병을 퇴치하는 천연물질이나 미생물 농

약부문, 노동이나 농업 용수부족, 황사와 같은 열악한 기상이나 수자원 조건에

서도 재배 가능한 품종과 재배기술이 개발되고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을 진단

할 수 있는 진단용 DNA 칩 생산부문에 응용될 수 있다. 

  ET는 축산부산물의 효율  활용이나 축산 오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감

하는 폐기물 자원화 기술부문에서 미래 농업기술의 발 을 가져온다. 한 친

환경  병충해 방제기술에 의한 종합  병충해 리부문에 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IT는 농작업 로 개발이나 정 농업 기계기술의 개발로 생력 기계화 기술

의 발 을 가져온다. 유통 정보 분야에서 안 한 농축산물 생산  공 에 필

수 인 간편하고 효율 인 유해물질 조사  탐색기술에 응용된다. 

  NT는 장기술  포장용재의 개발로 연  안 한 농산물 공 체계를 가능

하게하고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센싱기술의 개발로 농산물 안 성  평가기술의 

발 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 농업기술은 이와 같이 과거의 통 인 재배기술에서 첨단기술을 활용

하여 건강과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농업은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농업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시키는 

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1.5. 미래 농업기술의 우선순위

  미래 농업기술의 세부개발기술에 한 우선순 를 앞서 3장에서 본 핵심기

술의 우선순  결정과 같은 방법으로 농업기술의 생산  소비 련 특성에 따

라 향이 큰 순서로 보면 표 5-10에서 알 수 있다. 

  경종작물분야의 특용작물 기능성 물질 생산부분에서 2015년에 실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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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 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력 생산기술  품종육종이 미래 농업기

술의 세부 개발기술에서 우선순 가 높다. 기계화분야에서는 정 농업 기계부

분의 친환경 토양 리 기계기술로 2015년까지 개발될 수 있다. 자원․환경 분

야에서는 2015년까지 실 될 수 있는 토양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

의 실용화와 환경 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의 

개발이다. 이러한 세부개발기술은 모두 생산 련부분에서 친환경, 소비지향에

서 감각성과 건강성에 련된 기술로 3개부분의 특성과 연계되어 미래농업에 

우선순 가 높은 기술이다. 

표 5-10.  미래농업기술 우선순

분야 핵심기술내용 세부기술내용

경종

작물

특용작물의 

기능성물질 생산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력생산기술  품종이 

육성된다.(감각성, 건강성, 친환경)

친환경 제 활성 

물질 개발

잡 의 화학  생태  방제  친환경  방제기술이 보

된다.(건강성, 친환경)

기계화

정 농업기계

친환경 정 농업 기계기술이 개발된다.(감각성, 건강성, 정

농업)

착용형 컴퓨터를 활용한 모험 등산이 보 된다.(개별성, 정

농업)

농작업 무인화

농작업 로 이 개발된다.(편의성, 노동 감)

과일의 효율  수확시스템이 개발된다.(편의성, 노동 감)

농업용 차량의 무인 자율주행시스템이 개발된다.(편의성, 

노동 감)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 측정

맛을 code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능평가용 로 이 

실용화 된다.(감각성, 건강성)

생명

공학
천연 생물농약

질병 퇴치 천연물질  미생물 농약이 보 된다.(건강성, 

친환경)

자원

․환경

자원환경 복원 

리기술

토양 분석, 비옥도 종합 리  복원기술이 실용화 된다.

(감각성, 건강성, 친환경)

환경 오염물질을 흡수, 축 , 제거하거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감각성, 건강성, 친환경)

종합  병충해 

잡 리

해충생리  피해 해석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이 실용

화 된다.(감각성,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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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부분과 연계된 미래농업의 세부 개발기술은 경종작물분야의 친환경 제

활성물질 개발 분야에서 건강성과 친환경에 련된 잡 의 화학 , 생태  

방제  친환경  방제기술의 보 으로 2015년까지 실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기계화분야에서는 농작업 무인화부문으로 2015년 농작업 로 개발, 과일의 

효율  수확시스템 개발, 농업용 차량의 무인 자율 주행시스템 개발기술로 모

두 노동을 감하고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 동식물 생체진단 

비 괴 측정부분의 맛을 code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능평가용 로 이 

실용화되는 기술로 감각성과 건강성에 연계된 소비 지향형 기술이다. 정 농

업 기계부분의 착용형 컴퓨터를 활용한 모험 등산 보 기술은 개별성과 정

농업에 련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모두 2015년까지 실 될 수 있는 미

래농업기술이다. 기계화부분에서는 생력과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  특

성을 보인다.

2. 기술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유통, 소비의 변화 망

  미래농업의 기술변화는 농업생산, 유통  소비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다. 기술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변화는 앞으로 첨단기술을 농업생산에 응용하여 

생산 역을 넓히고 친환경 농업과 소비자가 지향하는 기능성 맞춤형 농업생산

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농업 유통구조의 변화는 소득증 에 따른 

계층별 소비구조만이 아니라 생활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유통방식이 보편화되

면 고 화된 정보망을 이용한 형화와 고품질의 문화 추세로 나타날 것이

다. 미래 농업 기술변화에 의한 소비구조의 변화는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따른 

표 화된 농산물의 소비와 함께 건강이나 안 을 한 차별화된 식품소비의 

확 에 따라 소비구조의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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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술변화로 인한 농업생산 변화 전망

  BT, IT, ET, NT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농업기술 변화에 따라 미래 농업생산

은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실 할 수 있다. 즉 농업생산에서 수량을 높

이거나 농비용을 일 수 있으며 작물의 재배한계를 극복하여 생산 역을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감시켜 친환경 농업의 구

을 용이하게 한다. 나노기술은 생체분석이 가능한 분석기기를 개발하여 건강에 

안 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식품의 안 성을 높인다. 이러한 기술개발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맛과 양 이외에 건강기능을 높이는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수 

양식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 농업생산에 미치는 농업기술의 향을 구체 으로 분야별로 살펴 볼 

수 있다. 경종작물분야에서 고품질, 기능성, 생력화 생산기술이나 품종개발과 

형질 환 품종 개발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농업의 지역  특화생산보다 

미래농업은 기능  특화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토양 리기술, 농작업 

생력화를 한 로  개발, 정 농업 기계기술의 개발에 따라 노동이 감되거

나 작업의 편이성이 도모된다. 기상 측에 의한 작물 생산 시스템과 환경에 

향을 주는 가스배출이 최소화되어 정  토양 리가 이루어지는 친환경 정 농

업이 작물생산에서 일반화될 것이다. 

  친환경 농업은 생명공학분야에서도 기능성 식품개발과 고효율 형질 환으

로 특수환경에 응할 수 있는 작물품종과 재배기술이 실용화되고 우주환경 

응작물이 개발되어 작물재배의 한계가 넓어지게 된다. 미래 농업기술이 경종

부문에서 재의 농지 이용형 작물의 기술재배를 완 히 체하거나 작물의 

생산구조를 크게 환시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재와 같은 기술  제약이 

차 완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자원․환경분야에서도 오염토양의 

리복원이나 병충해 종합  방제와 리기술에 따라 친환경 농업생산이 모든 

농업생산에 일반화될 것이다. 

  원 작물 생산에 미래 첨단기술의 변화가 미치는 향은 기능성  환경내

성, 병충해 항성을 갖는 화훼, 채소, 과수 등 품종육성이 이루어져 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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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감시킨다. 한 투입 안 성 제고 생산기술

로 토양  주요 유효양분 기 이 확립되고 이용효율이 증 되며 친환경 토양

리와 시비체계가 확립되어 친환경 원 생산이 이루어진다. 특히 원 작물에

서는 비용 온실 생력 기계설비 시스템이 개발되고 시설재배 시스템 표 화

가 이루어져 식물공장의 출 이 가능하다. 한 온실작업 환경 쾌 화 기술과 

바이오리액터(생산반응기)를 이용한 옥내 농업기술이 실용화된다. 식물공장에

서는 자연자원에서 추출된 식물 생장조 제가 개발되어 이용된다. 이처럼 원

작물에서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따라 기능성 원 작물, 생력기술  친환경 생

산과 식물공장형 원 작물 생산이 이루어 질 것이다. 

  원 작물의 생산과정은 기계화, 환경  생태계측, 토양  생태분석에 의하

여 투입 고생산성 기술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종, 이식, 정식, 수확, 수확 

후 리 과정이 자동화되고 식물 공장에서 순환식 수경재배가 이루어져 원격

제어 모델에서 정  환경제어로 생산시스템이 첨단화될 수 있다. 환경친화형 

원 생산을 하여 정  토양검증에 의한 정 시비처방과 같이 양진단법에 

의한 정시비를 하여 작물 양분 종합 리(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INM)와 병해충 정 찰에 의한 기방제, 천 을 이용한 방제기술 등 병해충 

종합 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원 작물의 생

력 기계화 생산기술, 고도화된 식물생산 시스템화, 고품질, 고기능성 원 작물

생산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원 작물분야의 미래기술 진보

에 따라 기술과 시설 집약 인 생산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축산․수의분야의 미래 농업기술은 동물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기능성 동

물사료 생산기술의 보 과 유 자 이기법을 이용한 특수 기능성 가축육종 

기술개발,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동물성 단백질 생산  체장기 생산

용 형질 환 가축의 생산기술이 실용화 될 것이다. 축산분뇨  폐기물, 오염물

을 정처리하고 생태계 정생산 체계도출  생산 리기술이 개발된다.  

한 주문자의 식성, 체질, 양상태  체성분 등 특성과 요구에 맞는 축산물 생

산기술이 실용화되고 축산물 원산지 비 괴 검사기술, 항생제 내성  잔류성 

여부를 신속히 정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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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축산분야 생산비 은 경제성장에 의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축

산물 수요증 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 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축산업은 부존자원의 특성으로 지부족으로 인한 사료자원의 부족

과 집약 인 생산이나 편 생산과 같은 축산의 구조 인 문제가 축산업 발

에 제약이 된다. 한 축산업이 직면하는 환경오염과 생이나 안 성 문제 등

으로 인하여 개방화에 따라 국제 경쟁력이 낮아 수입 축산물의 확 가 국내 축

산업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미래 축산기술의 발 에 따라 기능성 사료, 기능성 육종기술

의 발달과 축산폐기물에 한 처리와 축산물 안 성 검사기술이 개발되어 친

환경 축산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축산의 생산성과 이용성을 극 화하

여 선진형 축산업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생체검사가 

가능하고 주문자의 특성을 반 하는 축산물 생산이 이루어지면 시장에서 수입 

축산물에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2. 기술변화로 인한 유통구조의 변화

  BT, IT 등 기술변화가 유통구조에 미치는 향은 형 유통업체, 자 상거

래업체, 통신 매회사 등 새로운 유통주체가 나타나 통신거래, 자거래, 약

거래, 표본거래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다.  산지 생산자 조직이 

소비지 형 유통업체, 식품 가공업체, 외식  식자재 업체의 수요패턴에 맞춘 

처리, 가공, 선별, 소포장 농산물을 공 하는 맞춤 생산과 맞춤유통이 가능할 

것이다.

  소비형태의 변화는 소득증가와 핵가족화, 여성 활동 증가로 고품질, 친환경, 

기능성, 맞춤형으로 소비자 만족이 시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소비자 요

구에 부응하는 품질 리, 포장기술, 장기술, 물류기술이 발 하게 되면 유통

업이 형화, 고도화한다. 유통규모의 세화는 기술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따라 유통기술의 효율성을 갖게 하는 형유통업체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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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수 있다. 더구나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등

화, 표 화가 이루어지고, 체계 인 물류 최 화 모델이 개발되면서 IT, BT, 

NT 등 기술 융합에 의한 콜드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이 구축된다. 

  제품 련 종합정보 장  인식이 가능한 포장기술이 보 되면 자 상거

래, 통신 매가 가능하고 통신거래, 자거래, 약거래, 표본거래방식이 활성

화되어 자상거래업체나 통신 매업체가 형 유통업체와 함께 새로운 유통

주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유통업체들은 고 화된 정보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도매시장보다 정보수집이나 이용에서 효율 이어서 

유통구조에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의성을 추구하는 은 층이나 활

동층을 겨냥하여 식품 소매업체의 형화 추세가 이루어진다. 한 고소득층의 

안 성이나 기능성 등 맞춤형 소비를 한 품질 주의 략을 갖는 문 이 

공존하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종합 물류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일  처리체계가 구 되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비용 감이 이루어진다. GPS를 통한 실

시간 치정보 악과 Data base service가 이루어지고 물류 표 화가 되면 

자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농산물 유통마진이 감된다. 한 유통에서 감모나 

시간 등 낭비요소가 제거되고 유통거래가 간편화되어 유통효율이 높아진다. 이

러한 시스템의 정착은 생산지표시제, EDI제도, 표 서식개발, 표 코드정책, 

생산자와 소비자의 유통정보 교류 network 형성 등 유통부분의 미래기술이 개

발되면 가능해질 것이다. 

2.3. 기술변화로 인한 소비구조의 변화

  경제발 에 따른 소득상승이 소비구조에 향을 미치고 소비구조의 변화가 

농업기술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나 미래 농업기술 변화가 미래의 소비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업기술은 건강성, 

편의성, 안정성, 친환경성을 지향하는 농업기술의 변화를 가져오며 결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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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기능성, 고 랜드화된 식품소비로 식품 소비구조가 달라진다. 

  식품 소비구조는 표 화된 농산물의 소비에서 개별  선호에 따라 차별화된 

식품소비가 미래농업기술에 의하여 가능해지면서 소비구조가 표 화 농산품과 

기능성 고품질 농산품 소비로 양극화된다. 즉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라 품질다

양화에 의한 식품 차별화에 따른 다양한 식품의 소비증 로 높은 가격에 차별

화된 농식품 수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맛과 기호를 맞출 수 있는 기능성, 신선 편의식품의 소비가 확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래 농업기술 변화는 식품 소비구조를 건강과 안  주의 기능성 

식품에 한 소비를 제고시켜 소비구조의 양극화 상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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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미래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정의 응방향

1. 미래 농업기술 변화와 농업 생산정책

  미래 농업기술 변화의 방향은 소비를 지향하는 기술발 에 따라 건강성, 안

성, 감각성, 개별성 등 기능성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생산

성 주의 품목 심에서 벗어나 소비지향에 따른 기능성이나 양을 심으로 

고부가가치 맞춤형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농업정책으로 환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업은 생산 환경에 따른 지역특화보다 기술에 따른 기능  특화가 더 

요하다. 이것은 미래 기술변화에 따라 농업생산이 단순히 지역에 따른 농업

특화의 지 구분보다 지역 , 기능  농업지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지역의 특성이 실버타운으로 노령층 인구 집 지역에서는 한 

품목의 특화가 아니라 건강식품 주의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이 기능 으로 

특화되고 은층 심의 패션도시에서는 개별성과 감각성을 충족할 수 있는 

기능성 농산물의 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  특화는 농업기

술의 발달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나 응할 수 있는 작물이 개발되고 작물재배

의 한계가 확 되며 식물공장을 확 하여 기술 으로 가능하다.

  미래 농업기술은 친환경 농업생산이 일반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친환경

농업은 작물의 유 자 탐색, 기능성 물질생산, 자원․환경 복원 리기술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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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미래농업 기술발 에 따라 환경을 제어하고 정보기

술과 장․유통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가 생산자에게 달되

고 이에 맞추어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획일 인 농업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  농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업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 생산정책과 한 련을 갖는 것은 친환경 토양 리를 한 정  농

업생산이다. 앞으로 농 인구가 감소되고 기계화의 진 에 따라 규모화가 이루

어지나 우리나라는 경지규모가 제약되기 때문에 정 농업에 한 기술  가능

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농가의 정 농업 수용은 어렵다. 그러나 

정 농업의 환경보 에 한 향은 공익  기능을 갖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막고 환경오염을 일 수 있는 정 농업의 가능성은 사회  합의에 따라 정부

지원의 범 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정 농업은 여러 가지 기술과 재배가 

결합된 복합  농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단순한 기술수용이 아니라 농민, 연구

자, 기업가가 상호연계되어 자료와 정보수집, 교환, 과정분석과 자료해석에 

한 의견교환이 필수 이다. 따라서 정 농업에 한 각 분야의 문가를 양성

하고 농가교육 등 장기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토양조사나 기계사용은 

농업기술센터가 주축이 되어 개인농가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으로 정 농업 단

지를 조성하여 규모경제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농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존자원에 의한 비교우 보다 기술 

경쟁력에 의한 비교우 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농지의 세

성에 따라 부존자원에 의하여 비교우 가 낮았으나 기술  비교우 는 앞으로 

생명공학 등 첨단 농업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 생산정책은 농

업 기술정책에 집 되어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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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농업기술 변화와 농산물 유통정책

  미래 농업기술에서 유통․정보분야는 유해성분이나 식품안 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 식품의 안 성 유지를 해 비용 유통 리기술이 보 되며 

제품 련 종합정보를 장하고 인식할 수 있는 포장기술이 보 된다. 따라서 

형유통업체나 자상거래, 통신 매가 가능하여 통신거래, 자거래, 표본거

래방식이 주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종합 유통센터 내에 물류기지를 마련하여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와 같은 

유통체제의 기 가 되는 농 이나 소비지역의 정보화를 확충하고 품질의 규격

화와 물류 표 화를 하여 등 정 기 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

화한 품질 리  물류시스템 구축을 한 정책  지원과 제도정비를 마련해

야 한다. 한 식품 안 성 제고를 한 검역과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하여 

식품 표시제도를 완비하고 식품 해요인이 발생하 을 경우 추  리 시스

템을 통하여 바로 역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인과 유통 

종사자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이기 하여 교육, 훈련 로그램을 강화하고 

정보인 라를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기술의 변화에 쉽게 응할 수 있는 기반

을 확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지 생산자 조직이 소비자의 형 유통센터나 

외식  식자재업체, 식품 가공업체의 수요패턴에 맞추는 맞춤유통이 가능하도

록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의 수요패턴에 따른 맞춤유통은 품목별 특성화보다 기능별 특성화에 

따른 시장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선별, 포장의 분류가 기능의 세분화에 따라 이

루어지게 되어 보다 정보 집약 인 유통의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유통정책

의 방향은 소비자의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의 정보화에 따라 보다 규격

화나 표 화가 문 인 정보를 포 하고 검사기능도 세분화된 정보를 바탕으

로 강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규격화와 표 화는 이와 같은 맞춤유통에 합한 

정보를 기 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산물 유통정책과 소비정책은 동 의 안 과 같이 한 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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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산물 소비는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소득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의 

로 경제성장과 소득상승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 진에 의한 

수요 감소를 막거나 농산물의 안 성 검사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요

한 농산물 소비정책이었다. 그러나 미래 농업기술의 발 에 따라 농업생산이 

소비 지향성 생산으로 환하면서 안 성, 건강성, 감각성, 개별성 등 기능성에 

의하여 맞춤형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진다. 한 품질과 련된 유 자 변형농

산물(GMO) 표시나 원산지 표시를 포함하여 지리  표시, 친환경 인증표시, 품

질인증 표시제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표시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

시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검사나 평가제도에 한 기술  실  가능성에 따라 

소비자들의 맞춤형 상품에 한 소비패턴이 일반화 될 수 있다. 농산물 소비정

책은 이와 같은 농산물 표시에서 식료품 함량이 부족하거나 표시내용이 다르

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교환이나 환 할 수 

있는 제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농산물 소비는 단순히 가격과 수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장생산만이 

아니라 안 성과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성 상품의 맞춤형 소비형태로 변

화 한다. 따라서 농산물 소비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농산물의 소비지향

성 정보를 연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검사하며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종

합 인 소비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농업기술의 변화와 농업 기술개발정책

  앞으로 농업기술의 변화는 BT, IT, ET 등 첨단기술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생명공학기술인 BT의 향이 크다. 생명공학기술은 농업 생산력을 높여 

안정  식량 공 과 양 개선을 도모하고 자원의 지속  이용을 가져온다는 

낙  견해가 있다. 이에 하여 이윤추구를 한 다국  기업의 농업 지배를 

강화하고 유 자원을 지배하여 종 다양성의 감소를 가져오거나 유 자변형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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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에 따른 식품, 환경  인체에 한 험요인으로 보는 비  견해가 있

다. 생명공학기술은 기 연구가 요하며 막 한 연구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연구 기 에서 주도하 다. 그러나 차 기업의 력형태로 발 하여 농

업연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문제, 농

업 생명공학 기술과 련된 지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문제가 두

된다.

  우리나라 농업 생명공학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력을 하여 공공부문

은 민간부문과 보완 인 연구자산을 지역 베이스로 확충하고, 민간부문의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 인 사 연구와 기  연구분야를 보다 강화

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력을 한 연구인 라를 체계 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연구 인력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연결시켜 탄력

인 인력자원 활용체제를 갖추고 지역  국제 연구기 과의 네트워크를 강

화시킬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은 보다 폭넓은 첨단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 분할자료를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 훈련된 인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력을 한 구체  방안

은 민간부분 기술 력을 한 잠재력을 악할 수 있는 실증  기 자료가 

요하다. 민간부문 연구기  황과 실태를 조사하는 기 자료의 마련과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 력의 기 인 연구인 라에 한 실태조사와 그 변화에 한 

주기  조사를 통하여 제도 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력에서 요한 요인은 지  재산권 제도의 확립이

다. 지  재산권은 농업연구에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한 제도  장치이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의 발 이 다국  기업에 의한 민간부문이 주도하면서 지

 재산권을 기업의 시장지배에 필수 인 기술에 한 지  재산권의 확보를 

하여 인수와 합병에 의하여 시장지배를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

서 정부의 공공부문에 한 연구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민간부문 역할에 보완

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즉 민간부문이 간과하는 소농생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환경보호와 련된 기술개발이 공공부문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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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공학 발 에 따른 유 자 변형 농산물의 안 성은 유 자 변형기술로 

식품, 환경  인체에 한 험을 평가하고 리하는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의 

안 성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그 나라의 환경, 정치, 문화, 과학기술 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기 을 정할 수 있다. 더구나 사회 , 윤리  기 만

이 아니라 보건 생, 경제 , 환경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

지 요인에 의하여 안 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 인 투명성이 보

장되어야 하며 공공의 참여가 필수 이다. 국가의 생명공학 기술의 안 성 체

계가 확립되면 험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 인 측면보다 농업발

을 한 정  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농업연구체계는 앙 집권화나 지역 분산화, 농업연구, 교육, 기술보

의 연계문제, 농업 연구자원의 배분과 연구자원 출처문제 등이 있다.  과거의 

농업문제는 농업연구가 농업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 생산과 소비의 확 에 한

정되었으나 과학기술이 발 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업 생산기술과 소비자

의 욕구가 다양화하 기 때문에 농업연구가 다양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농업 연구체계는 농업문제의 연구범 (agenda)를 확 하고 농업 연구체계를 

앙 집권화(centralization)에서 지방 분권화(decentralization)로 나아가야 한다. 

농업연구의 범 는 수확 후 기술(post-harvest), 생명과학, 정보기술, 환경문제, 

식품 안 성(food safety)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 더구나 지방화가 빠

르게 실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에 한 의사결정이 지역특성에 합한 분산화 

방향으로 나아가 환경변화에 처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연구체계에서 연구, 교육, 기술보 의 연계를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개

발보다 단순히 선진국 기술의 이 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연구기능은 지역

 합성 연구와 이에 한 기술보 이 부분으로 연구와 교육의 직  연

계보다 독립 인 수행이 가능하 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기술은 첨단기술과 연

계된 새로운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학에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

발하거나 연구기 과 력하여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연구, 기술보 이 

서로 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한 지방자치에 의한 분권화로 학이 농

의 지역사회와 한 연계를 갖고 각 지역의 연구결과가 서로 첩되어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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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제해결에 상호 보완 이다. 따라서 국가 농업 연구체계는 연구, 교육, 

기술보 이 통합되어 수행될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국가 농업 연구체계에서 공공부문의 연구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그 효과성을 

극 화하기 해서는 규모  범 의 경제를 통해서 연구조정이나 합리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기본 으로 연구체계의 분산화에 의하여 연구조

직의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 즉 재원의 출처나 인력조직의 신축성을 통하여 

연구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구자원 배분의 우선순 를 정치  결정보다 경제

 근에 의하여 가능하도록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

조직의 연구활동, 각 로젝트의 주제, 특정분야의 연구평가 등을 해서 독립

된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평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새로운 환

경변화에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는 연구의 모니터링(monitoring)과 기술평가

(technology evaluation)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연구기 의 제도  개발 역량

(institutional capacity)을 배양해야 한다.

  국가의 농업 연구체계는 역사 , 지역 , 발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이 에 따른 국가 농업 연구체계의 도입보다 역사  제도

 발 과정을 거쳐 설정된 국가 농업 연구체계가 가장 합한 체제로 자리 잡

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학 연구에 의한 기술개발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연

구에 의한 제도변화 과정분석에 의하여 국가 농업 연구체계의 합화에 한 

제도  합리성이 달려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사회에 합한 제도  합리성을 

모색하기 해서는 이를 한 사회과학 연구자원의 지속  배분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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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부표 1.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경종작물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작물의 

유전자 

탐색, 

형질전환

 기술

BT ARPC - 식물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평가

가 이루어진다.(83.9, 2009, 2005)

- 생력, 저비용, 친환경 생산 적응 신

품종이 개발된다.(82.9, 2009, 

2007)

- 벼 고밀도 유전자지도 이용 유용유

전자 기능 해명 및 이용기술이 개발

된다.(78.1, 2009, 2007)

- 야생벼 유래 내병충성 및 내재해성 

유용유전자 분리 동정과 이용기술이 

개발된다.(72.0, 2009, 2007)

-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작물 개

발 및 생산기술이 연구된다.(71.9, 

2009, 2007)

- 벼 source 및 sink 능력 증대를 위한 

신 유전자 및 분자육종기술이 개발

된다.(68.1, 2009, 2007)

- 벼 잡종강세 강화 및 고정화를 위한 

신소재가 개발되고, 종자생산 기술

체계가 확립한다.(62.8, 2009, 

2007)

- 콩의 탄소 전이 요인 규명 및 유전

공학에 의한 수량 장벽 타파 기술이 

개발된다.(52.4, 2009, 2008)

- 옥수수 용도별(식용, 사료용) 내재

해 다수성 품종이 개발된다.(50.6, 

2009, 2006)

농진청 - 복합 내재해성, 초다수 품종개발

- 생력기술 및 내재해 품종 개발

- 생산자․소비자 중심- 객관적 품질평

가 

- 고품질+복합내재해+영양가 품종 육

성

- 미량원소 고함유(Fe, Zn 등) 품종 

육성

- 형질전환 품종 개발 실용화

친환경 

제초 활성

물질 개발

ET 과기부 - 잡초의 화학적 생태적 방제 및 친환

경적 방제기술이 보급된다(59.1, 

2014, 2011)

ARPC - 환경친화적 제초활성물질이 개발된

다.(77.6, 2010, 2009)

- 잡초의 Allelopathy,(뿌리의 살초성

분 이용한) 천적생물 및 경합(60.4, 

2009, 2007)

특용작물의 

기능성물질 

생산 

BT 과기부 - 균류 유전자원 수집, 보존, 인공재배 

기술이 개발되어 유용한 신규 버섯

품종이 농가에 보급된다(58.7, 

2013, 2010)

ARPC - 특용작물의 고수량 품종이 육성된

다.(63.4, 2009, 2008)

- 환경친화형 고품질 고년근 인삼 생

력생산기술 및 품종이 육성된

다.(66, 2011, 2010)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

BT ARPC - 특용작물의 고수량 품종이 육성된

다.(63.4, 2009, 2008)

* (  ) 안은 ① 요도지수, ②국내실 년도, ③세계실 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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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원 작물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고부가가치 
유전자원 
확보

BT ARPC - 자생 식물의 화훼화를 위한 자원수
집, 육종 및 대량 번식 기술이 개발
된다.(78.6, 2009, 2007)

- 원예작물 유용형질연관 분자지표 개
발 및 유전자 분석 연구가 이루어진
다.(66.7, 2010, 2009)

- 과수 광합성 유전자 발현 해석과 광
합성 물질대사 및 분배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진다.(66.7, 2009, 2007)

- 과수 당 관련 유전자 발현 기구 구
명과 과실내 당축적 기구가 구명된
다.(65.8, 2009, 2007)

- 과실 품질 관련 기상 환경요인 해석 
및 기상 재배 회피 모델링 연구가 이
루어진다.(61.9, 2009, 2007)

- 과수 환경 적응성, 스트레스 내성의 
생태적 특성이 구명된다.(60.1, 
2009, 2007)

- GA 등 식물 호르몬 유전자 발현 해
석 및 내성 유전자 탐색기술이 개발
된다.(59.5, 2009, 2007)

- 원예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을 위한 
식물의 유도 저항성 발현 기작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진다.(59.4, 2010, 
2009)

- 과실 성숙생리구명과 관련 효소, 유
전자 발현 및 제어 연구가 이루어진
다.(57.9, 2009, 2008)

- 과수 화아형성 유전자 구명 및 착화
기구가 구명된다.(56.4, 2009, 
2007)

- 기능성 및 환경내성 화훼 유전자 탐
색과 형질전환 기술체계가 확립된
다.(72.1, 2014, 2009)

고품질 
육성 생산

BT ARPC - 주요 채소작물의 신품종 육성과 재
배 기술이 개발된다.(73.2, 2009, 
2006)

- 신화훼작물 선발과 육종기술이 개발
된다.(72.0, 2009, 2007)

- 구근 화훼류의 신품종이 개발된
다.(68.0, 2009, 2005)

- 생력 재배형 화훼품종이 육성된
다.(59.3, 2009, 2008)

- 수입대체용 초화류의 품종이 개발된
다.(58.7, 2009, 2007)

- Grass류의 개발과 신품종이 육성된
다.(44.2, 2009, 2008)

- 주요 과수 재분화 및 형질전환 체계 
확립 연구가 이루어진다.(57.0, 
2011, 2007)

- 조경용 화목류의 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51.2, 2011, 
2007)

농진청 - 형질전환기술, 기능성 물질 탐색 - 기능성물질 활용, 생명공학 접목 실
용화

식물공장 BIT 과기부 - 바이오리엑터(생물반응기)를 이용
한 옥내농업기술이 실용화된다
(57.5, 2014, 2012)

ARPC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환경 
및 생체정보 제어시스템 연구가 이
루어진다.(70.8, 2009, 2008)

- 자연 자원에서 추출된 식물생장조절
제의 개발 및 이용된다.(57.2, 2009, 
2009)

IT 농진청 - 관비 재배 기술 확립
- 묘생산 공정 자동화기초 기술 확립

- 생체모니터링, 실시간 환경제어기술
- 원격제어, 자동공정화 체계 확립

ARPC - 저비용 온실 생력 기계설비 시스템
이 개발된다.(71.7, 2009, 2006)

- 시설재배 시스템 표준화가 이루어진
다.(62.5, 2009, 2006)

- 온실작업환경 쾌적화 기술이 개발된
다.(60.0, 2009, 2006)

저투입 
안전성 
제고 생산

EIT ARPC - 친환경 토양관리 및 시비체계 확립
용 software가 개발된다.(61.0, 
2009, 2007)

- 토양 중 주요 유효양분 기준 확립 
및 이용효율 증대기술이 개발된
다.(57.0, 20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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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저투입 
안전성 
제고 생산

EIT ARPC - 토양관리방법에 따른 토착지 미생물 
군집거동 변화 평가방법이 개발된
다.(49.3, 2009, 2007)

농진청 - 경종축산연계 유기농순환체계 및 생
물농약 산업화

- 과수류 유기농 실천기술 모델개발 
및 개발기술 현장활용

환경 내성 
품종육성

BET 과기부 - 오존, 농업용수 부족, 황
사와 같은 기상, 수자원 
악화환경에서도 재배 가
능한 품종과 재배기술이 
개발된다.(57.4, 2016, 
2011)

ARPC - 병충해 저항성 농작물이 개발된
다.(76.7, 2009, 2007)

- 내환경성 채소류 품종이 개발된
다.(75, 2009, 2007)

- 내재해성 농작물이 개발된다.(71.6, 
2009, 2008)

- Biotic, abiotic stress 저항성 품종
이 육성된다.(66.9, 2010, 2009)

-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스트
레스 내성 기구가 구명된다.(60.6, 
2011, 2009)

농진청 - 재해 및 생리장해 경감기술 개발

* (  ) 안은 ① 요도지수, ②국내실 년도, ③세계실 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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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축산․수의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고부가가치 

유전자원

확보

BT ARPC - 가축의 주요 경제형질 연관 DNA 표

지인자 발굴 및 유전자 지도가 작성

된다.(81.8, 2009, 2006)

- 가축의 경제형질 관련 기능성 유전

자 탐색 기술이 개발된다.(75.0, 

2009, 2007)

- 생물정보학적 기술을 이용한 가축 

유전능력 분석기법이 개발된

다.(71.6, 2009, 2007)

- 가축의 경제형질 관련 유전자 탐색

을 위한 생물정보 분석 기술이 개발

된다.(67.7, 2009, 2007)

- Knock-out 기술을 이용한 유용 유

전자의 탐색이 이루어진다.(63.8, 

2009, 2007)

- 동물 프로테움 해석을 통한 기능성 

특이 단백질 동정 기술이 개발된

다.(60.2, 2009, 2007)

기능성 

축산물 

생산

BT 과기부 - 주문자의 식성, 체질, 영양상태 및 

체성분등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축산

물 생산 기술이 실용화 된다(66, 

2015, 2012)

-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동

물이 개발된다(60, 

2022, 2019)

농진청 - 맛 인증 중점관리기준 설정

- 유용유전자 분자육종

- 기능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

- 영양적 기능성 강화

- 우량종축 조기선발

동물 배아

줄기세포 

이용

BT 과기부 - 반추동물, 실험동물 등 특수동물의 

개량 및 생산기술이 보급된다(65.1, 

2012, 2012)

ARPC - 동물 배아 줄기세포 수립 및 이용기

술이 개발된다.(78.0, 2009, 2006)

- 체세포 복제 기술의 실용화가 이루

어진다.(65.9, 2010, 2008)

- 유용 유전자 탐색 기술을 이용한 가

축 분자육종 기술이 개발된다.(74.2, 

2012, 2008)

- 복제동물의 발생학적 기형 문제 해

결 방안이 개발된다.(65.4, 2014, 

2011)

- 형질전환 동물의 유지 및 번식기술

이 확립된다.(63.8, 2011, 2008)

- 유전자 전이 기법을 이용한 특수 기

능성 가축 육종 기술이 개발된

다.(62.5, 2011, 2009)

면역증강

물질 생산

BT 과기부 - 동물의 주요전염성, 기타 질병의 예

방 및 치료를 위해 약제 전달 매개체

(drug-delivery system)의 개발기술

이 보급된다(62.2, 2015, 2012)

ARPC - 수의 의료 공학 기술이 개발된

다.(59.8, 2009, 2007)

이종 장기

제공 동물 

개발기술

BT 과기부 - 사람의 대체장기를 생산

하기 위한 동물개량, 형

질 전환체 생산 저해유

전자의 변이체 개발 및 

이들 동물의 대량 사육 

기술이 실용화 된다

(61.2, 2017, 2014)

ARPC - 의약품 분비 동물의 생산기술 실용

화가 이루어진다.(78.1, 2010, 

2008)

- 이종장기제공동물 생산기술이 개발

된다.(82.9, 2014, 2009)

- 인공장기 생산용 형질전환동물 개발 

기술이 개발된다.(75.6, 2012, 

2009)

- 질병 저항성 동물 개발 기술이 개발

된다.(61, 2012, 2011)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BT 과기부 - 동물의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증진시

키고, 분변 등의 부산물 배출량을 낮

출 수 있는 기능성 동물 사료 생산 

기술이 보급된다(65.3, 2013, 2011)

농진청 - 사료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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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기계화분야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농산물품질,

안전성

평가 센서

NIT ARPC - 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센서기술이 개발된다.(83.9, 2009, 

2006)

- 기능성 물질의 나노캡슐 제조기술이 

개발된다.(64.5, 2010, 2008)

-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센싱기술이 개

발된다.(60.5, 2014, 2009)

- 생물소재의 나노분쇄기술이 개발된

다.(56.5, 2011, 2009)

농작업 

무인화

EIT 농진청 - 경운․방제작업 무인화, 초정밀 제어

기술

IT 과기부 - 곤충이나 새처럼 나는 소형 비행체

가 개발된다(2014)

- 완전자율기능을 갖추고 유인항공을 

대체할수 있는 원격 무인조종항공기

가 민/군에 보급된다(2014)

- 항공기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

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경회로망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보조 조종 시

스템이 실용화 된다.(2014)

ARPC - 농작업기계의 인간공학적 설계기술

이 개발된다.(66.4, 2009, 2006)

- 가축의 생육관리를 위한 생체정보 

측정 및 관리 시스템이 개발된

다.(63.3, 2009, 2007)

- 가축 무인관리 실용화 기술이 개발

된다.(62.9, 2009, 2007)

- 연약엽채류의 수확기계기술이 개발

된다.(61.6, 2009, 2006)

- 조직배양자동화를 위한 시스템통합

기술 개발된다.(61.2, 2009, 2007)

- 착유로봇 및 사양관리 시스템이 개

발된다.(58.3, 2009, 2006)

- 농작업 로봇이 개발된다.(67.2, 

2011, 2009)

- 과일의 효율적 수확시스템이 개발된

다.(65.8, 2011, 2007)

- 농업용 차량의 무인 자율주행시스템

이 개발된다.(59.2, 2014, 2009)

농진청 - 무인 원격제어기술,접목 및 선택 수

확로봇화 기술

- 안전성 향상기술, 편이성 등 평가기

술

- 일관작업기계 기술

- 농자재 효율적 활용기술 및 자동살

포기보급

- 인간공학적 설계 및 환경위해성 평

가기술

- 초생력기계화 기술

동식물 

생체진단 

비파괴 측정

IT 과기부 - 맛을 code화 할수 있는 기술을 활

용한 관능평가용 로봇이 실용화 된

다(62.9, 2015, 2010)

ARPC - 생물재료의 비파괴 물성측정 시스템

이 개발된다.(66.9, 2009, 2006)

- 비파괴 검사기법을 이용한 가축 생

체 특성 및 우수가축 식별 기술이 개

발된다.(61.3, 2009, 2006)

- 동식물 생체진단용 비파괴 측정기술

이 개발된다.(72.5, 2011, 2008)

- 생물분자 신속측정을 위한 생물광학

기술이 개발된다.(55.0, 2012, 

2009)

농진청 - 내․외부 품질 복합판정 기술

정밀농업

기계

EIT 과기부 - GPS, GIS 활용 정밀 토양관리 및 

작황예측 관리기술이 보급된다

(59.1, 2013, 2010)

- 기상예측에 의한 작물생

산 시스템 및 환경영향 

개스배출 최소화 기술이 

실용화 된다(59.4, 

2016, 2012)

ARPC - 친환경 토양관리 기계기술이 개발된

다.(70.7, 2009, 2007)

- 농경지 정밀진단을 통한 정밀 농업

체계가 구축된다.(61.8, 2009, 

2008)

- 작물의 정밀 관리기술(precision 

agriculture)이 개발된다.(60.1, 

2010, 2006)

- 친환경 정밀농업 기계기술이 개발된

다.(81.9, 2011, 2008)

농진청 - 변량처리 농기계․ 및 농자재 변량제

어기술

IT 과기부 - 착용형 컴퓨터를 활용한 모험 등산

이 보급된다(56.0, 2013, 2010)

- 성층권에서 장기 체공할 수 있는 정

찰 및 탐사용 무인정찰기가 보급된

다(2013)



79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정밀농업

기계

IT 과기부 - 시각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유

인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자세 및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제어 시스템이 

보급된다(2013)

- 전천후로 지상 및 해양관측이 가능

하며 해상도 10cm급 고해상도 SAR

이 실용화된다(2014)

- 초고속 항공기로부터 발사되는 소형 

(재사용 혹은 소모성) 발사체 시스

템이 보급된다(2013)

- 초소형 위성을 군집운용 및 편대 비

행하며 전천후로 고해상도 입체영상

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찰 및 통

신용 초소형 위성군이 실용화 된다

(2013)

ARPC -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군단위 

GIS가 구축된다.(57.1, 2009, 2009)

농진청 - 위성영상 및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지

역 확대

- 토양․작물 정보센싱 및 정보 맵핑기

술

- RS기술 이용 농경지 종합관리체계 

구축 완료

* (  ) 안은 ① 요도지수, ②국내실 년도, ③세계실 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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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생명공학분야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고기능성 

유용백신 

생산

BT 과기부 - 당쇄화 등 생물의 단백질 수식구조 

변경메카니즘을 이용한 고부가 약리

성 단백질 생산기술이 개발된다

(56.3, 2014, 2010)

- 주요 동물 질병(특히 사

람에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동물의 대량 생산 및 사

육기술이 실용화 된다

(61.2, 2016, 2013)

ARPC - 식물에서의 고기능성 유용 백신 생

산기술이 개발된다.(73.9, 2009, 

2007)

- 농작물로부터 면역억제 활성물질이 

개발된다.(65.7, 2009, 2007)

- 천연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신경보

호활성제가 개발된다.(62.2, 2009, 

2007)

- 항체를 이용한 동식물의 다양한 적

용기술이 개발된다.(54.1, 2009, 

2007)

고기능성 

작물육성/

식품소재 

개발

BT 과기부 - 노화억제 유전자가 발견되어 그에 

대응하는 노화 억제 식품소재가 개

발된다(2015)

- 단백질 turn-over를 활

용한 작물 생리개선기술

이 개발된다(57.2, 

2017, 2012)

- 인체 영양 균형를 향상

시키거나 면역, 질병 예

방기능성 물질 함량이 

증가된 전특작 품종이 

보급된다.(55.5, 2017, 

2012)

ARPC - 암 제어 기능성 식품소재가 개발된

다.(79.1, 2009, 2009)

- 2차 대사산물 관련 유전자 발굴 및 

기능성 강화 농작물이 개발된

다.(75.0, 2009, 2007)

- 생물자원유래 노화제어 기능석식품

소재가 개발된다.(72.7, 2009,2007)

고부가가치 

유전자원 

확보

BIT 과기부 - 생물자원 평가 및 활용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 실용화된다

(59.6, 2013, 2011)

ARPC - 원예 산물로부터 유용물질의 탐색 

및 추출 가공기술이 개발된다.(66.3, 

2009, 2007)

- 고부가가치 생물소재의 추출 및 분

리정제 시스템이 개발된다.(69.4, 

2011, 2009)

-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식물자원 관리

시스템이 개발된다.(67.0, 2011, 

2008)

- 농산물의 기능성성분 강화를 위한 

생체대사 조절 장치가 개발된

다.(51.8, 2011, 2009)

BT 과기부 - 식품에 의하여 전자파의 위해를 저

감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된다

(62.6, 2015, 2011)

- 생물자원의 현지내외 장단기 보존기

술이 실용화된다(60.2, 2013, 2010)

- 일대잡종 기술과 유전자를 이용한 

초다수성 슈퍼품종이 보급된다

(57.5, 2013, 2010)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재가 실용화 되고, 상

황에 따라 mind control

을 도울 수 있는  식품이 

개발된다(59.5, 2016, 

2013)

ARPC - 작물의 염기서열 및 유전자지도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유전자가 확보된

다.(73.9, 2009, 2007)

- 프로테움 분석을 통한 주요 원예작

물의 유용 형질이 개발된다.(64.4, 

2009, 2007)

- 생물전환(bioconversion)에 의한 천

연물 2차 대사물질의 구조 변환 기

술개발이 실현된다.(56.4, 20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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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고부가가치 

유전자원 

확보

BT ARPC - 희귀동물 번식기술이 개량된

다.(55.4, 2009, 2007)

- 고부가가치 유용소재생산 곤충이 개

발된다.(49.4, 2009, 2009)

- 유용 효소생산 극한 미생물의 유전

체 분석이 완료된다.(48.3, 2009, 

2008)

고효율 

형질 전환

BT 과기부 - 육종세대 단축 및 조기선발 기술이 

보급된다.(65.3, 2015, 2012)

- 동식품 세포를 이용한 향/색소 대량 

생산 시스템 및 재조합/복원하는 기

술이 개발된다(63.2, 2013, 2010)

-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 분자기구 규

명을 통한 고기능성 품종이 실용화

된다(61.9, 2015, 2012)

- 식물형질전환 표준 자동화 기술이 

개발된다(57.7, 2013, 2010)

- 유전체 염기서열을 초고속 실시간 

신개념 분석기술이 실용화된다

(56.6, 2013, 2010)

- 특수환경적용 작물품종 및 재배기술

이 실용화 된다(56.0, 2014, 2011)

- 작물의 형질을 지배하는 단백질 간

의 상호작용이용기술이 개발된다

(55.3, 2015, 2010)

- 생물대사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사 유전자가 개발된다

(55.0, 2013, 2010)

- 유전자를 작물유전체의 특정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 개

발된다(54.8, 2014, 2010)

- 산소의 공급과 식량제공

이 가능한 우주환경 적

응 작물이 개발된다

(58.1, 2021, 2015)

ARPC - 효율적인 동물 유전자 발현 근절 및 

적중 기술이 개발된다.(71.1, 2009, 

2007)

- 작물 저장성 향상 위한 생명공학 기

술이 개발된다.(63.9, 2009, 2005)

- 대사조절 유전자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농작물이 개발된다.(65.3, 

2010, 2009)

- 세포공학 기술을 이용한 유용 농작

물이 개발된다.(59.3, 2009, 2007)

- 고능력 가축의 대량번식 기술이 개

발된다.(54.1, 2009, 2007)

- 거대삽입체(BAC) 유전자를 이용한 

우수 농작물이 개발된다.(45.3, 

2009, 2007)

- 프로테움 분석을 통한 동물의 우수

형질 관련 단백질이 개발된다.(57, 

2010, 2008)

- 프로테움 분석을 통한 식물-미생물 

상호작용 관련 단백질이 개발된

다.(58, 2010, 2008)

- 프로테움 분석을 통한 주요 작물의 

단백질이 대량 개발된다.(60.2, 

2011, 2009)

- 생물분자 특성제어를 이용한 생물재

료의 물성 변환기술이 개발된

다.(50, 2012, 2009)

유용유전자

분리 발현 

기술

BT 과기부 - 다양한 자생생물 유전자원의 탐색, 

평가, 현지내의 보존, 지식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기술이 보급된

다.(74.5, 2014, 2011)

- 개인정보(체질, 기호도 등)를 충족

시킬수 있는 맞춤형 식품 및 식품대

체 캡슐형 제품이 개발된다(66.4, 

2014, 2012)

- life-time이 극도로 짧은 유전자의 

기능이 이해된다(60.9, 2014, 2011)

- GMO의 유전자 이동억제 기술이 보

급된다(59.8, 2014, 2010)

- 생물자원의 개체 및 DNA 프로파일 

분석기술이 실용화된다(59.8, 2014, 

2010)

- 생체 대사물질의 조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작

물반응 메커니즘이 이해

된다(59.4, 2017, 2012)

- 생물체의 동면기술 등 

대사조절기술이 개발된

다(58.5, 2017, 2013)

- 고품질, 고기능성 식량

작물, 치료용 의약소재, 

산업용 소재 생산목적에 

맞는 유전자 재설계 기

술이 실용화 된다(57.0, 

20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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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유용유전자 

분리 발현

기술

BT 과기부 - DNA 표지(marker)나 분자유전학적 

기술을 이용한 생물자원의 분류기술

이 실용화된다(58.0 2013, 2009)

- 동식물 및 미생물 유전체 중의 유전

자 기능이 규명된다(56.2, 2014, 

2010)

ARPC - 신기능성 생물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가 이루어진다.(84.1, 2009, 

2007)

- 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대량생산 시스템이 개발된다.(63.9, 

2010, 2009)

- 극한환경 미생물 유래의 신기능 생

물촉매 및 대사산물 생산 기술개발

이 실현된다.(56.4, 2009, 2007)

농진청 - 의약보조소제 함유

진단용 

DNA칩 

생산

BIT 과기부 - 복합병(바이러스, 세균, 진균)을 진

단 할 수 있는 기술과 웅성불임체 계

통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실용화 

된다(60.0, 2014, 2011)

- 농수산물 검역, 변별을 위한 

lab-on-a chip 방식의 DNA 칩이 

개발된다(59.3, 2012, 2009)

- 정보분석을 통한 GMO 안전성 사전

평가 기술이 실용화된다(55.8, 

2013, 2010)

ARPC - 가축 진단용 마이크로칩센서가 개발

된다.(64.2, 2010, 2007)

- 분자 표지 및 DNA chip을 이용한 

분자육종기술이 개발된다.(61.6, 

2009, 2007)

- 만성질환 생체지표(biomarker) 발굴

기술 및 대응 생리활성 소재개발이 

실현된다.(2009, 2007)

천연 

생물농약

BET 과기부 - 질병 퇴치 천연물질 및 

미생물 농약이 보급된다

(76.3, 2016, 2010)

ARPC - 원예작물에서 곤충 및 천적의 이용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67.3, 

2009, 2007)

-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원예작물 병

해 방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다.(65.2, 2009, 2007)

- 살균 및 살충성 천연 항생물질의 분

리동정 및 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진다.(2009, 2007)

농진청 - 미생물농약 : 10종․천적 10종

- 유기자원 순환체계 확립 및 생물농

약 등 자재개발 실용화

- 유용곤충자원 확보 및 곤충산업 창

출

- 생물농약개발 확대 (농약사용량 

40% 절감)

* (  ) 안은 ① 요도지수, ②국내실 년도, ③세계실 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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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자원․환경분야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생물에너지 

자원발굴

BET 과기부 - 석유 화학연료를 대체하

는 연료 및 산업소재의 

생산이 가능한 작물이 

실용화된다(57.3, 2018, 

2014)

ARPC - 농업부산물 에너지화 기술이 개발된

다.(62, 2009, 2006)

- 농촌의 자연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최적이용기술이 개발된다.(62, 

2009, 2006)

농진청 - 에너지로 활용가능한 자원탐색 및 

공정기술 개발

생물자원

에너지

전환 이용

기술

EIT 과기부 - 환경저부담형 목재가공기술이 보급

된다(66.7, 2014, 2010)

- 수소연료를 이용한 Hydrogen엔진, 

Hybrid 엔진 등 새로운 추진시스템

이 개발된다.(2014)

- 목질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목재성분의 변환이

용 기술이 실용한다

(67.5, 2016, 2011)

ARPC - 바이오매스 연료화 기술이 개발된

다.(62.5, 2009, 2007)

- 농업용 대체에너지 기술이 개발된

다.(65.5, 2013, 2009)

농진청 - 지열 이용 냉난방 및 바이오메스 연

료화기술

- 자연에너지 상용화기술, 고효율 열

교환 기술

- Biomass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개

발연구

자원환경 

복원 관리

기술

EIT 과기부 - 수질예측기법 및 수질보존형 첨단 

농법이 실용화 된다(60.2, 2014, 

2011)

- 생물자원 모니터링에 의한 멸종분석

으로 생물자원 정보모니터링 기술이 

실용화된다(59.2, 2015, 2011)

- 토양 분석, 비옥도 종합관리 및 복

원기술이 실용화 된다.(58.9, 2013, 

2010)

- 생물자원 소멸방지, 감시 조기경보

체계 구축기술이 실용화된다(58.8, 

2015, 2010)

-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축적, 제거하

거나 분해하는 정화용 작물이 개발

된다(58.1, 2014, 2010)

- 고해상 이미지 산림생물

관리 및 원격 열감지를 

이용한 야생동물관리 기

술이 보급된다.(62.6, 

2016, 2010)

-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천

이분석기술이 실용화된

다(59.0, 2016, 2010)

ARPC - 환경친화적 하천수질 개선 기술이 

개발된다.(80.5, 2009, 2007)

- 오염토양 조사 및 관리복원기술이 

개발된다.(69.5, 2009, 2007)

- 대기환경 변화가 농업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 평가기술이 개발된다.(69.5, 

2009, 2007)

- 이상기후에 대비한 기상 재해 경감 

대책 기술 개발 연구가 이루어진

다.(68.3, 2009, 2007)

- 오염환경의 복원을 위한 친환경적인 

신소재 및 공정이 개발된다.(66.4, 

2009, 2009)

- 오염(중금속․ 영양염․ 유기오염물질) 

농경지의 경제적 환경친화형 처리기

술이 개발된다.(62.9, 2009, 2008)

-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동 연구가 이루어진다.(62.5, 

2009, 2009)

농진청 - 오염토양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 농

업기술 확립

- 자원등급화 및 복원기술 개발

- 지역개발 모델 개발 및 실용화 연구

- 초지 다원적 기능 개발

- 환경제어기술 개발

- 3차원적 환경계획기술개발

- 수질개선 등 청정생산기술체계 확립

- 자원정보 활용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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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저투입 

안전성 

제고 생산

EIT ARPC - 농약의 환경, 동식물 중 거동 및 위

해성평가 시스템이 개발, 응용된

다.(66.4, 2009, 2007)

농진청 - 유기/무기 복합비료 - 유기축산모델 개발

ET ARPC - 체계적 유기농업 기술이 개발된

다.(71.9, 2009, 2007)

농진청 - 생물복합적 농자재 개발(기능비료, 

미생물 등)

- 자원의 최적관리모형개발

- 환경친화형 초지․조사료 관리모형 

정착

종합적 

병충해 

잡초관리

ET 과기부 - 해로운 해양외래종의 국내 유입 신

속탐색 및 방재기술이 개발된다

(61.4, 2014, 2010)

- 해충생리 및 피해 해석을 통한 친환

경적 방제기술이 실용화 된다(58.2, 

2014, 2010)

ARPC - 수출 농산물의 환경친화형 병충해 

방제 기술이 개발된다.(77.2, 2009, 

2005)

- 병저항성 유도 신호물질을 이용한 

채소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이 개발

된다.(68.8, 2009, 2007)

- 해충의 장기 발생동태 및 작물피해

분석 예측 기술이 개발된다.(66.4, 

2009, 2007)

- 주요해충의 광역관리 시스템이 개발

된다.(65.4, 2009, 2007)

- 주요 식물병원균의 유전적 다양성 

분석 및 발병기전 연구가 이루어진

다.(61.7, 2009, 2009)

- 작물과 해충의 상호작용 기작 분석 

및 응용기술이 개발된다.(58.6, 

2010, 2009)

- 수치 예보기상자료를 이용한 식물병

해충 발생예측 기술이 개발된

다.(57.8, 2009, 2007)

- 병해충 잡초의 약제저항성 지도 작

성 및 관리기술이 개발된다.(56.1, 

2009, 2007)

- 환경 친화용 농업용 곤충이 개발된

다.(53.3, 2010, 2009)

- Hypovirus를 이용한 주요 작물 병의 

생물학적 방제가 이루어진다.(47.7, 

2009, 2008)

농진청 - 병해충․잡초 종합 관리 모형 개발 - 작물별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실용화

- 작물양분종합관리(INM), 집중해충

관리(IPM) 기술 개발 실용화

폐기물

자원화기술

ET 과기부 - 축산 부산물의 효율적인 활용 및 친

환경적 활용기술이 보급된다(67.2, 

2012, 2010)

- 축산 오폐수에 의한 환경 오염 등을 

절감하는 기술이 개발된다(63.2, 

2013, 2010)

ARPC - 축산 분뇨의 고효율 처리기술이 개

발된다.(67.7, 2009, 2006)

- 생물-광물계를 이용한 농촌폐자원

의 재활용 시스템이 개발된다.(61.1, 

2009, 2007)

- 천연생물 부산물과 박테리아를 이용

한 폐기물 재처리 기술이 개발된

다.(52.8, 2009, 2007)

* (  ) 안은 ① 요도지수, ②국내실 년도, ③세계실 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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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분야별 주요 미래농업기술 - 유통․정보분야

핵심기술

내용
BINE 기관

실현시기

현재 - 2010 2011 - 2015 2016 - 2020 2021 - 2025

농축산물 

생산이력 

관리

BT ARPC - 유전자 표시와 식육의 품질과의 관

계가 규명된다.(55.4, 2009, 2006)

IT 과기부 - 동물의 사육 및 위해 요소관리를 자

동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자동 관리

기술이 개발된다(65.4, 2012, 2010)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간편하고 효율적인 유해 물질(미생

물, 독소등)의 조사 및 탐색기술이 

보급된다.(64.3, 2012, 2010)

- 제품관련 종합정보 저장 및 인식이 

가능한 포장기술이 보급된다(61.8, 

2012, 2009)

농진청 - 맛․숙도․내부결함 판정 기술

- u-농업정보 성공모델 보급 및 확산

- 생산/출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

축

- 의사결정지원정보 개발 및 고도화

- 전통지식자원의 정보체계 구축

- 품질경영 실용화 및 정착기술보급

- u-정보센터 실현

신선편이 

식품 선도

유지

EIT 과기부 -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을 위해 동결 

및 해동 기술이 실용화 된다(62.7, 

2009, 2009)

- 식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저비용

저장/유통/관리기술이 보급된다

(61.7, 2011, 2010)

-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조리과정이 

완전 생략된 초간편 즉석식품 제조

기술이 실용화 된다(61.7, 2011, 

2010)

- 초고압 및 초전자장을 이용한 기능

성 식품소재의 저분자화 및 종합화

기술이 개발된다.(61.0, 2013, 

2010)

ARPC - 작물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생명공

학 기술이 개발된다.(63.9, 2009, 

2005)

NT 과기부 - 중장기 저장기술 및 포장용재의 개

발로 연중 농산물 공급체계가 보급

된다(62.0, 2012, 2010)

ARPC - 나노 기술개발에 의한 저장성 연장 

기술이 개발된다.(70.8, 2009, 

2005)

- 나노기술을 이용한 신기능 식품소재

의 개발이 실현된다.(64.5, 2009, 

2007)

잔여농약 

중금속 

기술정보

EIT 과기부 - 중금속과 결합하여 배출되는 기능성 

식품소재를 이용한 인체 중금속 저

감화 기술이 개발된다(62.5, 2013, 

2010)

- 농축산물 중 유해물질 제거기술이 

보급된다(60.4, 2015, 2011)

ARPC - 잔류용 농약의 분해 및 환경정화용 

작물이 개발된다.(72.7, 2009, 

2008)

농진청 - 농작업자, 환경생태 독성 등 평가 

추가

- 선진국 수준의 등록관리체계 정비

- 유해물질 연구범위 확대 추진(중금

속, 독소, 다이옥신 등)

- 작물별 유기농 실천기술 모델개발 

및 현장실증(엽․과채류)

- GAP재배 조건에서 시험수행 유도

- 국제적 수준의 농산식품 유해물질 

관리평기기술 확립

NT ARPC - 유해성분의 나노그램 센싱기술 개발 

및 식품 안전성 평가기술이 개발된

다.(68.9, 2009, 2007)

* (  ) 안은 ① 요도지수, ②국내실 년도, ③세계실 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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