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농업관측사업은 주요농산물의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

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시의 적절한 예측정보의 제

공은 농가의 합리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출하조절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농업생산 및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정부의 장단

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과 향상

을 도모한다. W T O체제하에서는 국내 농업문제가 단순히 국내문제로만 국한

될 수 없다. 각 품목별로 수요, 공급 및 가격변동은 국제농업 변동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도 국제교류를 활발히 해서 수입•수출의

필요시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농업관측사업을 위해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식부면적, 산출량, 생

산량, 재고량, 수입, 수출 및 가격과 국내외 정책자료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

어서 즉각 활용되고 적합한 수급예측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농업관측업무는 관측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관측업무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적인 관측기법이 이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각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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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관측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

여 관련자료의 통합, 수급상황 분석 및 예측, 관측결과의 작성 등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농업관측사업 문제점을 기관별 중복투자의 문제, 가공정보 부족,

정보의 객관성의 결여, 정보분산의 비효율 등이라고 볼 때, 이들 제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문제 자체가 상호 의존적이

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관측자료의 분석 예측이 가

능한 이용자위주의 관측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내외 여건변화 및

이용자 요구에 따른 관측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농

업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예측이 가능하고 국내 여건변화 및 이용자요구

에 따른 실천적인 농업관측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 기존 관측시스템 분석

2) 주요국의 농업관측체계 검토

3) 품목별 관측데이터베이스 구축

4) 품목별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5) 분산체계 개발

6) 관측정보 이용 및 요구사항 조사분석

7) 농업관측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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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농림부는 1965년 4월 제1회 농업관측심의회를 개최한 이래 농수산물 관측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7년 1월에는 「농업기본법」에 농업관측결과

의 공표 및 이용의 의무화를 규정한바 있다. 그러나 농업관측의 정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유통정보망

의 제약으로 유통정보의 수집• 분산과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자료를 이용한 이

분야의 관련연구로서, 박세권외 (1987.12)는 농업문제들이 서로 종속적이고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는데 착안하여 문제해결에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통합농업정보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를 시도하기 위해 당

시의 농림수산 업무현황 및 전산현황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위한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나, 실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이를 이

용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설계• 구현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이장호외(1987.12)에 의해 일부품목(축산물)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베

이스 구축방안이 연구되었고, 각 품목별 코드화가 시도되었다. 박세권외

(1988.12)도 1987년 연구에서 과제로 남겨둔 것들중 하나인 농업 데이터베이

스구축 발전방향의 일환으로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왕인근(1991)은 농수산물 유통정보화의 개념을 정리했고 성극재(1988)와

양기순(1991)이 일본의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소개하면서 개념적인

수준의 농수산물 유통정보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박세권(1991)은 상당

히 구체적으로 유통정보 시스템의 설계방향을 제시했지만 우리의 현황파악

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위론적인 방향만을 언급한 것이었다. 이후 권

원달(1993)은 일본 • 대만 • 미국의 유통정보체계를 정리해서 소개한바 있다.

서보환외(1990.10), 이장호외(1990.12)는 허길행(1986)의 연구에서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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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던 유통정보시스템을 설계• 구현했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농업에 관한 의사결정문제에 있어서 소망적 요소(des ired at tr ibute)를

신속• 정확한 농업관측 결과라고 할 때, 이러한 관측결과를 얻기 위한 기본

요소로서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과 이로부터 예측 등의 가공정보를 산출해 내는 모델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장호(1987.12), 박세권(1988.12), 서보환

(1990.10) 등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발전방향 및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구축방안까지 연구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생산위주

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한정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관측 데이터베이스에 모형을 연결하여 단순한 자료

의 검색뿐 아니라 관측자료의 분석 예측도 가능한 이용자위주의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장호외(1990.12)는 농업관측에 필요

한 2가지 기본요소중 하나인 모델베이스시스템 설계를 시도했으나 주요 품

목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모형 자체는 개발되지 못했다. 오치주외(1992.12)는

주요 품목별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급전망모형 개발(1993.12)

을 시도했으며 오치주,이철현(1994.12)은 농업관측 운영체계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농업관측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데이터

베이스는 생산위주의 정보시스템으로 제시되어 연구되었고, 그후 모델베이스

의 모형개발, 농업관측 운영체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농업관측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발전방

향 및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구축방안까지 연구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생

산위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한정 지울 수 있으며, 당위론적인 구축

방향만을 언급하고 구체적, 실천적인 관측체계 구축방안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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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내용과 범위

4.1. 농업관측체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농림부, 농협, 축협,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센터 등 농림

부 산하기관의 관측업무 수행현황을 관측업무 체계,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

사방법, 조사시기, 농업관측정보 제공현황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존 농업

관측사업의 문제점을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가공정보의 부재, 관측정보

의 일관성 결여, 관측사업체계 미흡 등의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4.2. 외국의 농업관측체계 분석

우리나라의 농업관측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의 농

업관측 조직 및 운영, 농업관측업무 및 정보체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

며,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농업정보전략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3. 농업관측체계 구현

관측사업 수행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관측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를 활

용한 품목별 자료 수집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수급예측 및 전망, 농업관측

소위원회 운영, 관측월보 제작·배포, 공중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관측정보

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을 실행하여 매월 작성하고 있는 『농업

관측월보』의 평가를 위하여 『농업관측월보』에 관한 농민반응과 농업관

측월보」의 구독행태에 관한 농민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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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농업관측체계 발전방향

우리나라 관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농업관측체계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관측체계의 발전방향을 통합농업관측정

보체계의 입장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Data W arehouse 및 농업관측정보 응용기반 구축,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농업관측 분산체계 구축 등 농업관측체

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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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농업관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존 관측시스템의 현황

농업관측은 농정 및 영농계획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농업부문

의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이들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 예측하여 결과를 홍

보하는 과정을 말한다.

현행의 농업관측업무는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의 자료를 제공

하기 위하여 농림부 주관하에 농협, 축협, 수협, 유통공사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산하기관들의 자체사업을 위한 관측업무도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는

데 상기기관의 관측관련 조사사업에 관한 조사사항,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요약한 결과는 < 표 2- 1>과 같다.

1.1. 농림부 관측업무(농경연 : 관측소위원회)

농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관측은 농발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가격진폭이 큰 농산물로서 무, 배추, 고추, 마

늘, 양파, 파를 대상품목으로 하여 농림수산부령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채소류 관측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생산량조사, 식부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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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식부면적조사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품목별 표본수,

조사시기, 조사항목 등의 내용은 < 표 2- 2>와 같다.

표 2- 1 농림부 산하기관별 관측조사사업현황

조사기관 조 사 사 항 조 사 대 상 조 사 방 법

농림부

식부의향

식부면적
작 황
실수확량
소비량

식량,채소,특용작물

전작목
12 작목
21 작목
양곡 및 주요식품

1- 3차 표본농가대상 면접,
청취조사

표본농가 실측조사
" "
" "

농가·비농가 및 기타부문
표본조사

농협중앙회

식부의향

작 황
가 격

채소(고추,마늘,양파,
가을무,배추)
채소(고추,마늘,양파)
전작목

표본농가 면접청취조사

〃
5일시장의 농판가격 조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재배면적,생육현황
예상수량 및 생산비
출하 및 재고량

정부 및 자체수매
대상품목(15개)

파종 종료 직후 생육최성기
수확초기 또는 1개월전

매월

축협중앙회

시장조사
사육 및 출하동향
해외동향

한육우, 돼지
닭(산란계,육계)

가격 및 유통단계 자료수집
우편설문조사

해외주재원 및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 작황조사품목 : 논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마늘, 양파, 고추, 김장무, 김장배추

작물재배의향 조사는 1977년부터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실에서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 즉, 벼,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등 18개 주요 작물에

대해 파종 1개월전까지 2∼3회에 걸쳐 농가 경제 조사 표본농가 3,140호와

주산지 농가 8,790호를 대상으로 재배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에서 조사된 관측자료는 일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이용

되고 있으나, 이는 이용자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정보생산자 위주의 시스템이

기 때문에 관측자료는 집계•공표된 이후에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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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95년부터는 채소특작과에서 채소수급 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보조

금을 받아 고추, 마늘, 양파, 파, 가을무• 배추, 고랭지 무• 배추의 품목별 관

측소위원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측결과는 관측월

보의 형태로 매월 분산되고 있다.

표 2- 2 농림부 채소관측 조사

조사
구분

품 목 표 본 수 조 사 시 기 조 사 항 목 비 고

생산량
조사

김장 무
배추

1,300 포구
1,400 포구

작황 : 10. 20
실수확량:수확기

작황: 10a당 수량

실수확량: 3.3㎥당
수량

도별
식부면적비

례로
표본수배정

고추 3,000 포구
작황 : 7. 25
실수확량:수확기

마늘 1,000 포구
작황 : 5. 5
실수확량:수확기

양파 1,000 포구
작황 : 5. 5
실수확량:수확기

식부
의향

조사

고추

농가경제조사

표본 및
주산지농가

1,190호

1차 : 12. 5
2차 : 1. 15
3차 : 3. 15

- 표본농가경지면적

- 전년산 식부면적
- 당년식부면적

- 증가식부면적,
감소면적, 증감사유

- 전년산 식부면적
농가경제
조사표본

농가수
3,100호

고랭지

무,배추

주산지농가

560호
1차 : 4. 15
2차 : 5. 15

김장 무
배추

농가경제조사

표본 및
주산지농가

440호

1차 : 5. 15
2차 : 7. 15

마늘,
양파

농가경제조사

표본 및 주산지
농가

(마늘 1,520호,
양파 590호)

1차 : 7. 15
2차 : 8. 15
3차 : 9. 15

식부

면적
조사

고추

전국표본
37,152 단위구

6.20∼6. 30
- 조사단위구 면적

- 도별, 지대별
작물별 식부면적

- 도별 변동요인

김장 무
배추

9.20∼9. 30

마늘,
양파

4. 5∼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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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축협의 축산관측업무

축협중앙회에서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을 대상으로 사육두

수,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 가격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기간이 3- 9개월

로서 년 4회 실시하고 있는 단기관측과 대상기간이 2- 3년으로 년 1- 2회 실

시하고 있는 중기관측, 그리고, 대상기간이 5- 10년으로 년 1회 실시하고 있

는 장기관측이 수행되고 있다.

관측방법은 과거 축산물의 가격 및 수급 관련자료 등을 이용한 계량분석

방법과 개별 양축농가 모니터의 사육동향에 대한 우편설문조사 결과를 통하

여 비계량화 요인도 반영하여 예측하고 있으며, 예측안은 축산관측협의회에

서 검토 심의 후 확정 공표되고 있다.

관측결과의 홍보방법으로는 축산관측보를 연간 8회 66만부가 발간되고 있

고, 본안외 홍보로는 필요시 축산유통예고 전단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해설

홍보로는 축산관련 잡지 및 신문에 해설문 게재와 T V 및 라디오를 통한 해

설 방송도 하고 있다.

1.3. 농협의 관측업무

농협의 관측조사는 조합원에 의한 농가의 면접청취 및 현지조사로서<표

1- 3> 과 같이 조사 실시되고 있다.

또한 농협에서는 1995년부터 고랭지무•배추, 마늘, 양파에 대하여 주산단지

단위농협에서 작목반을 구성한후 전수조사하여 재배의향 및 파종실적, 작황

동향 및 조사기준일 현재 농가별 보유물량을 보고받아 전산 집계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품목별로 작목반, 또는 영농회 (작목반 조직이 미결성시)단위로

전수조사하되 작목반(영농회)소속 전 농가의 재배 동향을 작목반장을 통하여

면접 청취 조사를 하고 있으며, 품목별 조사 대장은 작목반(영농회)단위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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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 예고 및 홍보에 있어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등 6개 대상 품목에 대한 관측월보를 전국의 단

위농협을 통해서 매월 40,000부씩 배포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 및 부락단위

좌담회를 통해서 재배동향(의향, 실적)분석과 재배면적 조정 유도 및 육묘관

리 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타 각종 교육 지도 및 언론매체를 통

한 홍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3 농협의 자체관측사업 현황

조사명 품목 조사내용 및 조사대상 기준일

재배의향
고추
마늘
양파

전년 재배면적 및 금년 재배의향 면적
47개군 338조합관내 8,074호(고추)
31개군 155조합관내 3,060호(마늘, 양파)

12월
8월

파종상황
고추
마늘
양파

전년 파종물량 및 금년파종물량
45개군 225조합관내 2,250호(고추)
32개군 155조합관내 3,020호(마늘,양파)

3월
9월

재배동향
마늘
양파

전년 재배면적 및 금년 정식면적
31개군 155조합관내 300호 익년 5월

정식동향 고추
전년 재배면적 및 금년 정식면적
30개군 150조합관내 1,500호 5월

재배의향,
분산파종계획
포전거래

고랭지
무,배추

전년 생산실적 및 금년재배의향 면적, 순기별분산
파종계획, 상인포전거래와 농협포전매취사업 비교
강원관내 재배농가전수조사(재배농가면담청취조사)
및 표본조사(조합당 2명의 모니터 수시조사)

1∼2월

1.4.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관측업무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W T O 출범이후 양념류에 대한 조사자료의 정확성이

요구됨에 따라 상시 비축품목인 특작류·잡곡류와 비교적 수급이 안정된 과

실류, 서류, 수산물등의 모니터는 폐지하고 수급불안 주요 품목인 고추, 마

늘, 양파 3품목 위주로 자체적으로 재배면적, 생육현황, 예상수량 및 생산비,

출하 및 재고량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산지 모니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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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우편조사와 현지 출장조사로서 수행되고 있다.

조사시기는 마늘, 양파는 생산 출하시기 이후인 6월에 그리고 고추는 9월

에 조사되며, 표본농가는 총 89개 시군, 500명으로 고추 150명, 마늘 150명,

양파 200명이다. 표본추출방법은, 1차로 표본지역을 선정했는데, 품목별로 도

별 재배면적(농림부 “주요작물지역별 재배동향”을 참조) 점유율을 적용하여

도별 모니터 수를 선정하고 시도별 식부면적을 감안하여 지역당 10개 이내

주산지를 유의 추출하였다. 2차로 부락을 추출했는데, 1차 추출된 표본을 농

림부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자료를 인용하여 지역당 15개 이내의 주산

부락을 유의 추출하였다. 그리고 산지 모니터는 2차 추출된 표본(부락)에서

1명의 적임자를 해당 시군 농촌지도소장의 추천 의뢰서를 받아 최종 선정하

였다.

재고량 조사를 위한 저장업체의 표본 추출은 농림부 “농산물 저온창고 시

설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저장하는 업체중 지역순으로 추

출 간격1/ 100 계통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업체를 추출하고, 지사에서 관할 구

역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거나 본사에서 해당 업체에 자체

선발 추천토록 서면 의뢰하였다.

그리고 양념류(고추, 마늘, 양파, 생강, 특작류(참깨, 땅콩), 양곡류(콩, 팥,

녹두, 메밀), 서류(고냉지 감자), 과실류(사과, 배), 수산물(김, 미역) 등 15개

품목의 생산동향 조사는 품목별로 수확 초기에 면적, 작황 및 예상수량을 조

사하되 수급 불안 주요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에 한하여 별도로 파종직후

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한다.

1.5. 농촌진흥청의 관측업무

농촌진흥청은 주산단지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마늘, 양파에 대한 재

배면적, 재배의향 및 파종면적 등을 마늘은 9월 20일∼11월 10일, 양파는 10

월 10일∼11월 20일에 걸쳐서 조사기간중 매 10일 단위로 면접 청취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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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품목별 조사대상 시.군은 <표2- 4> 와

같다.

표 2- 4 농진청 마늘, 양파 관측조사 대상 시.군

도 별 마 늘 양 파

계 24개 시군 12개 시군

강 원 삼척, 영월

충 북 진천, 단양

충 남 서산, 태안, 당진

전 북 완주, 부안

전 남 고흥, 해남, 무안, 함평, 신안 고흥, 무안, 함평, 신안

경 북 안동, 영천, 군위, 의성 김천, 영천, 의성

경 남 창녕, 남해, 하동, 합천 의령, 창녕, 합천

제 주 북제주, 남제주 제주, 북제주

※ 대상 읍, 면 : 조사대상 시.군 중 5개 읍, 면

대상 농가수 : 재배규모별로 읍.면당 10호 조사

그리고 조사결과는 당일 F AX로 도원, 본청에 계통보고 하고, 농촌진흥청

은 농림부에 F AX로 보고하며, 농림부는 파종 및 정식상황을 분석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은 적정면적이 재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관측정보 제공현황1)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조사된 관측자료는 정기 간행물이나 전파매체의 형

태로 공표되고 있는데 이들의 간행물 자료형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된

결과는 <표 2- 5> 와 같다.

1. 정기간행물의 경우, 현실적으로 제공되는 농업정보중 협의의 관측정보만을 하나 하나 구분해

내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인 농업관측정보 제공현황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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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5 관측자료를 포함하는 주요간행물 자료 현황

보고서명 조사기관 통계유형 기준일
시간
단위

공간
단위

주요내용

농림수산통계연보 농림부 표본조사 12월말 년 시군
농림수산업 관련자료,
농촌물가, 생산액 등

작물통계 농림부 표본조사 12월말 년 시도 작물(식부면적,생산량) 등
농가경제, 농산물

생산비,양곡소비량
조사결과보고

농림부 표본조사 12월말 년월 전국
농가경제지표, 생산비,
양곡소비량 등

기본통계 및 농림

수산 주요통계
농림부 표본조사 12월말 년월 전국 기본통계,농림수산업 통계

특용작물편람 농림부 표본조사 12월말 년월 전국 특용작물 수급현황
농촌물가총람 농협 월말 년 전국 농가판매가격, 구입가격 등

식품수급표 KREI 12월말 년 전국
식품수급표, 1인당 평균

영양 소요량 등

축협조사계보 축협 월말 분기 시도 사육현황,가격현황 등

농협조사월보 농협 월말 월 전국
물가지수, 농가판매•구입가격
농촌임요금 등

농산물가격월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월말 월 시장 농수산물 가격

농축산물표준소득
농진청 년 시도 농축산물 표준소득

유통조사월보
농산물

유통공사
월말 월 시도

주요농산물가격 및 반입

동향 등

관측과 관련된 농업정보룰 수집하여 전파매체를 이용하여 분산하는 농업

정보의 조직체계는 농림부2)가 중심이 되고 농수축협 및 농업관련기관들은

각각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다양한 조직체계로 구성

되어 있다.

즉,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정보센타 등 농림수산 관련기

2. 전파미디어를 이용하는 농림부 통계정보는 농림수산정보망(AFFIS) 및 인터넷 농림종합홈페

이지 「농림한마당」을 통하여 전국에 전파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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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는 <표2- 6>과 같이 각각 농업기술종합정보(A T INS), 농업유통정보지

원서비스(AMIS), 농림수산정보(AFF IS)를 현행 공중미디어를 통하여 대외적

으로 공개하고 있다.

표 2- 6 전파매체를 통한 농업정보 제공현황

농 진 청 농 협 수 협 축 협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림수산

정보센터

제공

정보

농업기술

종합정보
(AT INS)

농협

ElectroBank
수산물

유통정보

축산물유통

정보

농업유통정보

지원서비스
(AMIS)

농림수산정보

(AF FIS)

매체 천리안
HiT EL
/천리안

ARS
(녹음방식)

ARS
(녹음방식)

HiT EL
/천리안

HiT EL
/천리안

이용
PC통신

가입자

PC통신

가입자

수협지정

전화통화

축협지정

전화통화

PC통신

가입자

PC통신

가입자

관측
정보

기타
정보

- 농축산물가격
- 가락동 농수

산물가격

- 농사기술
- 농업문헌

- 농촌소득
- 농업기상

- 농산물가격

- 주말장터
- 농협금융

상품
- 농협보험

공제

- 수산물
가격

- 수협금융
상품

- 축산물
가격

- 축협금융
상품

- 농산물경락가격
- 화훼경락가격

- 해외시장속보
- 산지우수농산물

- 일본도매가격

- 가격정보
- 농림수산통계

- 가축통계
- 농산물관측정보

- 농림수산소식
- 농업정책

- 품질인증농산물
- 농자재

- 농림수산문헌
- 농림어업전문

경영인
- 청과물출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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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관측사업의 문제점

2.1.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업무조정부재)

현행법상 관측업무는 농림부의 정보통계국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만 실질적으로는 농업관측업무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정보통계국에서 식부의향면적조사, 식부면적조사 및 작황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농업관측업무의 일부인 생산동향관측에 불과하며 소비 및 가

격동향, 재고, 수출입과 관련된 관측을 농산원예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에서는 자체사업을 위해서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에 대한 식부

의향, 파종상황 및 작황을 조사하고 조합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으나

이 품목들은 모두 농림부에서 조사하는 품목과 중복된다. 또한 농수산물 유

통공사에서도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주요 비축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에 대한 재배면적, 작황, 예상수량을 독자적으로 조사

하여 자체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 품목들도 모두 농림부에서 조사하는

품목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조사가 되기 쉽다. 또한 농촌진흥청

에서도 이상의 품목들에 대한 유사한 조사가 행해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기관의 조사가 그 방법, 표본농가, 조사시기들

에 있어서 차이가 많아서 그 결과치가 달라질 것은 쉽게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관측결과에 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측결과가 외부에 공

표되지 못하고 내부적 자료로만 사용되는 경향이라는 데 있다. 내부적인 참

고용이라고 해도 조사과정이나 집계과정의 오차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치

(위원회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자료의 유용성이 반감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각각의 고유업무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가공된 자료가

별다른 조정없이 중복적으로 제공된다는 데 있다. 예를들어 농진청, 농협, 유

통공사, 정보센터에서 앞다투어 제공하는 가격의 경우 동일품목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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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공정보의 표준,규격(㎏, 접, 관 등)이 서로 달라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를 표준화시켜 비교할 경우에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체 농업정보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리는 원인

으로 되고 있다.

기관간 업무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나타내는 다른 하나의 예로서, 채소류

관측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식부의향조사, 재배면적

과 작황 및 생산량은 농림부 정보통계국에서, 생육상황(발아율 등)은 농촌진

흥청에서 각각 전문적으로 조사되어 자료화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종합적

인 배합을 통해 통일되고 신뢰성있는 정보생산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유통정보조사에 있어서도, 산지조사는 농·수·축협 등의 단위조합이, 도매

시장조사는 농·수·축협, 농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관리공사, 농림부(쌀) 등

의 산하조직인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이, 소비지 소매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와 통계청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뭇 다르고 단위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정보이용자를 혼란케 하거나 쓸모없는 것도 많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정보조사요령에 의하면 모든 조사품목의 당일반입량과 거래량

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유통량 정보가 생산

자에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정보의 분석도 중앙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산지별, 시장별, 등급별로 세분화가 요구되며, 특히 동일작목의

수집에 있어서도 단위량의 표시 등에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협조, 조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와 업무의 중복은 농업관측사업을 위하여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이다.

2.2. 가공정보의 부재

현재 농림부와 농협, 유통공사, 농진청, 도매시장관리공사, 농림수산정보센

터의 경우 주요 품목별로 생산, 수요가격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적시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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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황분석하고 예측 등을 전담할 전문가가 아예 없거나 크게 부족하여

급변하는 정보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기관에서

는 조사 및 분석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각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각

종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여 발표하기에 급급한 처지이다. 관측업무에만 오

랫동안 종사하면서 생기는 직관적·종합적 판단력이나 분석능력이 미쳐 생

기기도 전에 다른 업무분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시장정보, 농업기상정보, 소

비동향보고, 지역별 작황 등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도 농민의 관심이 큰 산지, 재래시장 및

대형수퍼마켓 등의 실제 거래정보가 아닌 단순취합 정보로서 주요도시의 도

매가격과 서울 가락도매시장의 평균경락가격과 상장판매가격 중심으로 제공

되는 형편이다.

양념채소, 축산물의 경우 유통예고전단을 통해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수급에 관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간단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다. 이에따라 관측 정보이용자를 납득시

켜 시장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상황이 이렇다” 는 단순정보만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

제로 시장참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예측적 기능을 갖는 가공정보의

생산이 시급한 것이다.

2.3. 정보의 일관성 및 객관성 결여

지금까지는 관측자료는 각종 통계자료 생산기관, 관측업무 수행기관, 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수매, 비축, 수입량 결정 및 파급효과 분석을 하는 기관간

에 이용자료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기적으로 풍작이

나 흉작에 의한 극심한 가격변동이 예상될 경우에만 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수집하여 가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예측을 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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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이나 수입조치 등의 정책수단을 시행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체계

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예측보다는 단기적인 상황타개에 목적을 둔 수급예측

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수급예측결과는 시장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

표되지 않고 내부자료로 숨겨지는 경향이 있다. 몇년 후 다시 수급불균형에

따른 극심한 가격변동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예측을 행할 경우 과거에 수행

했던 각종 자료는 그 이후로 조사되지 않았거나 아예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고, 남아있는 자료도 표준·규격이 내용이 종전 것과는 다르거나 연

결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를 작성하거나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

예측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바뀐 경우가 많아 예측방법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수급예측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농업관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 상인, 소비자 정부 등 시장참여자 모

두에게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높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매(또는 수입)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책임까지 져야하는 사업부서인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농업관

측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것과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축산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객관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성」원칙이란 생

산자, 상인, 소비자, 정부 등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편파적이지 않는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을 뜻한다.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관측의

경우, 축협에서 축산관측을 수행한 이후로 축산물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축협의 축

산관측이 생산자에게는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계속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나, 신규로 축산을 시작하려는 농가에게

계속 신규참여를 억제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는 객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부서나 생산자의 권익을 주장하는 생산자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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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업무를 맡는 일은 거의 없으며, 독립적인 관측전담기관에서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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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국의 농업관측체계

1. 미국의 농업관측

1.1. 농업관측의 연혁

미국의 농업관측 사업이 착수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관찰해 보면 미국

은 1차 세계 대전 후 1920년을 전후하여 격심한 농업공항에 직면하고 있었

으며, 농가는 급격한 경제변동에 적응력을 잃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는 1922년에 가격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농업관측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23년에 미국 농무성(USDA)은 영농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농산물가격

을 포함한 미래의 농업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농민에게 알리는 농업관측 사

업을 처음으로 착수하였다.

이때까지의 미국의 농업정책은 기술지도가 중심이었으나 농업관측이 시작

되면서 종래의 기술지도에서 경제지도로 정책의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 즉,

농업관측이 의도하는 바는 정부가 올바른 가격예측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가로 하여금 식부 및 판매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함

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농업이 1930년에 들어와서 다시 격심한 불황에 직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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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자 농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농

업관측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고 더욱 강력한 정부의 시장개입정책이 우선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농업국(Federal Farm Board)은 1929년 농산물

의 공급과 수요에 직접 통제를 가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시도하였으며,

1933년 상품신용공사가 설립되어 연방농업국의 업무를 인계받아 농산물의

수매•비축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장개입정책은 더욱 발전하여 식부면적의

조정, 판매할당정책까지 실시되었다.

이러한 직접통제방법은 생산조정 및 가격안정에 크게 효과를 갖지 못함으

로써, 제2차 세계대전 후 농업관측사업을 위한 조직이 확대 정비되어 왔으

며, 예시가격(F orw ard Price)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즉, 어떤 생산기간 및

판매기간에 앞서 가능한 한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고, 이 예측을 바탕으로 예

시가격을 공표함으로써 직접적인 가격통제 없이도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조

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70년 초에 비로소 현재의 경제정보체계와 관측정

보체계의 주요 골격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농업관측사업은 제2차대전시 식량생산의 증대와 자원의 최대활용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2차대전후 마샬플랜의 수행과 잉여농산물

의 처리를 위해 농업관측의 효용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1972년 7월 소련의

곡물 대량 구매한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구매계약이 끝난 후 사실

을 파악한 헛점을 노출하여 소련의 전격적인 곡물대량구매로 국제곡물시장

에서 곡물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세계적인 곡물파동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농무성의 경제정보체계나 농업관측정보에서 이와 같은 징후나 사전정

보가 거의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경제정보체계 업무내용과 조직의 운영에 대

한 대폭적인 재평가 되었으며, 정보의 막강한 힘과 이를 무시한 대가의 크기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곡물시장이 생산자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변화

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므로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세계

시장에 대한 동향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많은 양의 새로운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해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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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관측의 조직 및 운영

미국의 농업관측의 조직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

석 및 예측을 행하는 관측업무부문과 관측결과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를 보

급, 홍보하는 보급부문이다.

관측기구는 장관직속의 상설기구로서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orld Ag ricul

tural Outlook Board)를 주축으로, 해외농업국(F oreign A gricultural Service)

,농업경제연구국(Economic Research Service), 농업통계국(National Ag ricul

tural S tat is t ics Serv 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통계국(NASS)은 미국의 농업부문 및 농업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적절하고 객관적으로 의미있는 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

며, 워싱톤에 본부를 둔 농업통계국과 전국 45개의 주통계사무소(S tate

S tat is t ical Offices )에서는 120개 품목의 농산물과 45개 축산물의 품목을 매

년 조사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약400종 가량의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농업

통계국에서 공표하는 보고서는 농산물 품목별 식부면적, 생산량, 재고량, 축

산물 및 우유 수급, 가축 사육두수 및 전망, 농업부문에서의 화학비료 사용,

노동력 및 임금비율, 농가 및 농업면적, 가격, 비용 및 소득 등이며 통계정보

는 대부분 생산자로부터 수집되는데 조사는 개인접촉이나 전화 인터뷰 혹은

우편조사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옥수수, 밀, 콩, 목화 등 주요

농산물은 주산단지의 주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되며 기타 품목은 곡물창고, 가

축 부화장이나 도축기록 등에 의존하여 통계치가 계산되는데, 다양한 정보원

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주통계사무소(NASS SSO)에서 요약되어 워싱톤

의 농업통계위원회(Agricultural S tat is t ics Board)에 결과가 보내지면 여기서

주별, 전국별 공식적인 통계치를 공표한다.

농업유통국은 신속, 정확, 공정한 품목별 시장정보를 생산자, 소비자, 상인

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유통소식(Market New s )을 작성, 배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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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다. 유통소식(Market New s)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유통소

식 사무소(48개 주의 300여개 field offices )에서 수집되어 지역별, 전국적 ,

국가별로 분석되어 분산되는데 보고서는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작성, 공표되며, 유통소식(Market New s)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수요량, 공급

량, 가격동향 및 변동상황, 국제무역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유통소식(Market

New s)에는 목화유통소식(Cotton Market New s ),우유유통소식(Dairy Market

New s), 과일, 채소 유통소식(F ruit and Vegetable Market New s ), 축산 및

사료 유통소식(Lives tock and Grain Market New s ), 양계 유통소식(Poultry

Market New s), 담배 유통소식(T obacco Market New s)이 있다.

농업관측업무는 농무성(USDA)의 농업경제연구국(ERS)에서 주로 담당하

여 전반적인 단기관측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격, 농축산물의 국내소비, 농업

경제 전반에 관한 거시적 관측을 수행한다. 농산물 무역에 관한 관측은 해외

농업국이 맡고 있고 농산물 공급에 관한 관측은 주로 농가지원국(F SA), 농

업통계국 및 농업경제연구국이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최종 분석단계에서 이

들의 관측정보를 종합하고 조직화 하는 임무는 농업경제연구국의 책임이다.

관측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원은 주로 상무부, 농업유통국(Agricultu

ral Marketing Service)의 Market New s, 농업통계국, 노동통계국의 Bureau

Labour S ta tis t ics , 해외농무관보고서와 업계의 정보 등을 통하여 수집하게

된다. 축산관측의 경우, 상무부에서 GNP 등의 거시경제관련 자료, 육류의 수

출입 실적, 생축의 수출입 실적, 인구 변화 등을, 농업유통국에서 소가격변

화, 돼지가격, 브로일러가격, 육류의 도매가격, 육류유통의 여건 등을, 농업통

계조사국에서 소 사육두수통계, 돼지 사육두수 통계, 냉장 저장육류 통계, 계

란, 브로일러, 칠면조 생산 통계, 가축 도축통계 등을, 노동통계국에서 육류

의 수입수요 및 수출 가능 물량, 외국의 작목별 현황과 전망 등을, 해외농무

관보고서에서 외국의 수입수요 및 수출 가능 물량, 외국의 작목별 현황과 전

망 등을, 그리고 업계의 정보로서 유통동향, 사육동향 등을 수집하고 있다.

취합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합동정보위원회(Interag enc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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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합 분석한 후 농무성의 공식적인 수급 전망치를 확정하고 있다. 관측

위원회의 품목별 위원회는 세계농업관측위원회, 농업경제조사국, 농가지원국,

농업유통국, 해외농업국에서 파견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세계농업관측위원회

는 상설기구로서 각 품목별 위원회의 의장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농업관측 결과가 품목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있다.

각종 농업관측의 결과는 농업관측심의회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보고서로

공표된다. 이 보고서들은 해당품목의 공급, 소비, 가격 등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경제적,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그 당시 최근의 상황을 서

술한다.

농무성은 세계 각국의 농산물수급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변동요

인을 평가하고, 미국내 생산은 농업통계국의 주관 아래, 매월 농가의 의향조

사와 작물별 재배실태조사를 통한 작물재배면적조사와 작황에 영향을 미치

는 각종 요인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추정하며 외국의 생산자료는 세계농업전

망위원회의 주관으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대략적인 생산량 수준을 판단한

다.

세계수급전망은 매월 초에 발표되며, 품목별 관측결과는 년간 계획에 의거

발표되고 있는데, 농업관측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농업관측위원

회는 농무성에서 발간하는 모든 유인물의 발간 및 배포여부를 결정하거나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축산관측의 경우는 년간 16차례 품목별로 발표

되며, 월간 Agricultural Outlook, F ood & Ag ricultura l Outlook 보고서,

Farmline, National Food Review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관측결과는 선

물거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발표기간 이전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측회의 기간 중에는 관측위원회 내의 모든 전화 및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농무성에서는 세계 95개국에 파견된 요원으로부터 품목별로 생산, 소비 그

리고 교역에 관한 자료를 주요국가는 매월,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인 보고를 받아 취합한다. 외국정보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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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반적인 여건변화나 주요정책의 변경내용 등이 포함되며,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워싱턴이나 주재 대사관

의 요원이 현지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그리고 작물의 작황파악을 위해

생육상황이나 기상변화 등 당사국에서 발표하는 모든 내용을 모니터 하는데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국가나 지역에 관해서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사

진자료를 판독(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사진 이용과 유용

성이 점차 증대됨)한다.

취합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orld AG. Outlook

Board)가 주관하는 합동정보위원회(Interagency Committee)에서 미국 농무

성의 공식적인 수급 전망치를 작성하는데, 농무성에서는 품목별로 미국을 포

함한 주요 생산국과 수입국 등 15∼25 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예측량을

계산하여 기본 생산표를 작성하고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상황정보를 이용하

여 추정된 생산량수준을 포함하여 세계의 생산공급표를 완성한다.

또한 농무성은 미국과 주요 소비국의 사용용도별로 수요량을 추정하여 소

비총소요량표를 작성하는데 AID나 FAO와 같은 국제기구보를 참작하여 생

산공급과 소비소요량의 균형표를 작성(중요한 변수는 이월된 재고량)한다.

외국의 정보는 세계농업전망위원회의 주관으로 농무성 농업경제국에서 주

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는 세계농업전망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정보위원회

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농업관측정보로 제공된다. 그리고 관측결과가 발표

된 된 후라도 예측대상기간중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관측결과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을 거쳐 수정안이 발표된다.

농업관측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성 농업관측관련기관의 구성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림 3- 1> 과 같다.

즉, 경제정보시스템은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orld Ag ricultural Outlook

Board)를 주축으로 농업통계국(NASS), 해외농업국(FAS), 합동농업기상대

(Joint W eather Facility), 농업유통국(AMS), 농가지원국(F SA), 농업경제연구

국(ERS)으로 구성된다. 해외농업국(F AS), 경제연구국(ERS) 및 농가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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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은 담당직원을 세계농업관측원회에 참여시키며, 농업유통국(AMS)도

관계자를 파견한다.

그림 3- 1 미국 농무성의 농업관측관련 기관 및 보고서

해외농업국(FAS)은 외국의 작물 및 해외시장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

고 경제연구국은 미국 및 세계 각국별 수급변동에 관한 기본분석 자료를 제

공하며 농가지원국(FSA)은 국내지원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자료 등을 제공한

다. 물론 농업통계국(NA SS)이 작물생산예측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업유통국(AMS)직원들은 축산물과 가금류의 수급예측에 기여가 크다.

농업통계국(NASS)은 합동농업기상대(JAW F )와 협력하여 주간기상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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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단신의 준비 및 발간을 하며, 합동농업기상대(JAW F)는 세계농업관측위

원회(W A OB)와 상무성 기상국(USDC/NW S)직원 합동으로 구성되고 농업기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세계각지의 8,000여개 기상대와 협력하여 날씨

변화가 주요 수출경쟁국이나 수입국의 작물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3. 세계 농업관측위원회(W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

: WAOB)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orld Ag ricultura l Outlook Board)는 장관직속의 상

설기구로서 이 기구의 목적은 객관적이고 편기없는 공평한 정보, 확실한 데

이터와 분석에 근거한 신뢰성 있는 정보, 모든 이용자에게 적기에 신속하게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농업관측위원회는 각 품목별 관측위원회의 의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 의장은 전문직으로 관측위원회는 사업책임은 없으나 모든 농업관측

결과는 품목별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있다.

세계농업관측위원회의 인적구성은 2그룹으로 구성되며, 1그룹(10여명)은

기상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원거리측정(Remote Sens ing

)부서와 협력하고 일부는 농업통계국(NASS)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일부는

세계관측위원회(W AOB)에 위치하여 근무한다. 2그룹(7∼8명)은 경제학자로

구성되는 품목별 전문가 그룹으로서 일부는 농업통계국(NASS)에서 나머지

는 세계관측위원회(W AOB)에서 근무한다.

세계농업관측위원회의 기능은, 농무성(USDA ) 산하의 관측관련기관에서

계산한 국내외 품목별 수요량, 공급량, 소비량, 가격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

및 보고서를 검토한 후 발표를 허가하고 농무성 산하 각 기관의 주요 관측

업무를 조정하며 각 기관에서 계산한 예측치를 검토하며 개선된 예측방법

의 지침을 제시한다. 미 농무성 산하 각 기관의 주요 관측업무를 보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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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국(Economic Research Service)은 국내 및 국제 수급분석, 농가서비스국

(Farm Service Agency)는 미국 농가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해외농업국

(Foreign Ag ricultural Service)은 국제 정보분석, 농업통계국(National

Ag ricultural S tat is t ics Service)은 국내 생산량, 재고량, 가격 등의 통계생산,

농업유통국(Ag 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은 시장 유통정보를 담당하고 있

다.

그리고 세계농업관측위원회는 농무성의 관측회의(USDA' s Outlook

Conference)를 주관하고, 밀, 쌀, 사료 곡물, 콩 및 목화씨와 유지, 목화, 설

탕, 축산, 양계, 우유 등에 대한 품목별 관측회의(lock- up)를 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관측회의( lock- up) 수일전에 기관별 계산치를 가지고 비공식적인 회

의를 거쳐 수치를 일부 조정하며 관측회의(lock- up)일에는 자정에 공식적인

회의를 열고 공인된 최종 결과를 다음날 오전 8시30분에 공표한다. 그런데

채소는 관측회의(lock- up) 품목은 아니나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AOB)의 공

식 승인을 얻어 최종 결과가 공표된다.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A OB)의 첫번째 보고서는 월간 세계수급 추정보고

서(W A SDE)인데, 본 보고서의 각 예측작업은 보안유지속에 이루어지며 농업

통계국(NASS)의 작물생산보고서와 함께 관측일(Lockup day) 오전 8시30분

(작물) 또는 오후 3시(축산물 등)에 발표된다. 그리고 농무성내의 다른 보고

서들은 상기 수급추정보고서(W ASDE)에서 추정된 예측치를 근간으로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다른 기관들의 보고서는 수급추정보고서(W ASDE)보다 더

자세하고 분석적이나 이같은 분석은 어디까지나 수급추정보고서(W ASDE)에

서 발표된 예측치를 근거자료로 하고 있다.

1.4. 농업경제연구국(Economic Re s e arch S e rvice )

농업경제국은 믿을수 있고(reliable) 객관적인(object ive) 정보를 적기( time

ly)에 필요한 모든 사람(정책결정자,생산자, 농가, 수출업자, 투자가, 시장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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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방송국 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 각자의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농업경제국은 가장 최근의 경향을

판단하여 원인을 설명하는 개황분석(s itua tion analys is ), 앞으로 품목별 시장

에서 나타날 전망을 장•단기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전망(out look analys is ), 그

리고 시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고형태로 나타낸 관측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다..

농업경제국의 기능(funct ional s ervice)은 연구 프로젝트 수행, 농업관측 업

무, 경제지표와 데이터 수집 관리, 스태프 분석(S taff Analys is )으로 구분되

며, 농업경제국에서 수행되는 고난측내용은 국제시장전망 및 품목별 시장에

의 영향평가, 품목별 시장의 수요, 공급, 가격 전망, 품목별 시장에서의 자재

공급(input supplies ), 신용 제공(credit availability) 및 이것이 생산과 농가재

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농가소득과 재정상태, 품목별 가격 및 관련 데이터

분석 등이다. 미 농무성 경제연구국(ERS)의 기능과 경제연구국에서 공표되

는 관측보고서는 <표 3- 1> 과 같으며 관측보고서의 내용 및 주기를 보면

< 표 3- 2>와 같다.

농업경제국 관측결과의 분산을 보면, 월별 USDA 수급추정보고서, 월별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 분기별로 공표되는 전통적인 관측보

고서(S&O), 해외 지역별 시장 및 미국 자원시장에 관한 연도별 보고서, 10

년간 장기예측 보고서, 최근 시장개발에 중점을 둔 월별 보고서 등 보고서

형태의 출판물로 전파되는 동시에 뉴우스, FAX, 전자게시판, In ternet 등의

전산형태(Electronic dissemination)로도 관측정보가 분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측정보의 수요처는 농무성, 의회, 민간부문으로서, 농무성에서는

품목별대책, 농가입법, 중요 개발계획에 정보를 활용하고, 의회에서는 자료,

보고서 및 특별연구를 위하여 농업경제국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중 식품가공업자 및 유통업자는 구매시기 및 판매전략을 위하여, 식

품산업에서는 구매시기, 생산계획, 수익/비용 계산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업자는 구매시기 및 시장전략, 농민은 재배계획수립 및 출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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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인은 투자계획, 자재공급업자는 판매량예측, 언론은 적기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경제국의 관측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표 3- 1 미국 농무성 경제연구원(US DA/ERS )의 기능 및 관측보고서

기 능 관 측 보 고 서

ㅇ 연구 프로젝트 수행

- 계량분석과 분석기법을 개발

- 내부계획 수립

-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공표

ㅇ 농업관측 업무

- 품목별 수급,자원,무역,소득과 재정에

관한 관측업무

- 세계농업위원회(WAOB)와 연계하여 내

부계획과 관측 스케쥴을 작성

- 계획된 일자에 맞춰서 결과를 공표

ㅇ 경제지표와 데이터 수집 관리

- 시계열 통계자료 및 전산자료 생산

- 내부계획

- 유용한 정보 및 필요 DB를 개발 공표

ㅇ 스태프 분석(Staff Analysis)

- 의회 및 정책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제점 및 정책대안에 대한 경제분석

- 정책영향 평가하여 보고서 준비 작성

-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공표

1) 세계 농산물관련 보고서
-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World Agricultural Production
- World Grain Situation and Outlook
- World Oilseed Situation and Market Hig

hlights
- World Cotton Situation

2) 미국 및 세계 농산물 관측보고서
- 품목 보고서 : Wheat, Rice, Feed, Cotton

and Wool, Oil Crops, Livestock, Dairy
and Poultry, Aquaculture,Fruit and T ree
Nuts , Sugar and Sweetener, T obacco,
Vegetables and Specialties

- 비품목 보고서 :
• Outlook for U.S. Agricultural Exports
• U.S. Agricultural T rade Update
• International Agricultural T rade
• Industrial Uses of Agricultural Materials
• U.S. Agricultural Income and Finance
- 국제농업 및 무역보고서

China, Europe, Former USSR, Asia and
Pacific Rim, Africa and the Middle East,
Western Hemisphere

3) 기타 농산물 관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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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농업경제연구국 관측보고서의 내용 및 주기

관측보고서 내 용 주 기

W o r l d

A g r i c u l t u r a l

Supply and

D e m a n d

Estimates

ㅇ 공급 : 초기재고, 생산량, 수입량

ㅇ 수요 : 국내소비, 수출, 말기재고

- 추정방법 :

· Lotus 123를 이용한 단순 선형추정(base line 추정)

· 신속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표

만 제시하기 때문에 도매정보라고 할 수 있음

월 1회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 V e g e t a b l e s

and

Specialities)

ㅇ 재배면적(표)

ㅇ 농가판매가격(시계열 그래프)

ㅇ 과거대비 구성비변화를 나타내는 구성비 그래프

(원 그래프)

ㅇ 국내외 비교 시계열 그래프(플로리다와 멕시코 비교)

ㅇ 막대그림표

ㅇ 직선추세치

ㅇ 막대비교 그림표

ㅇ 선 비교 그림표

ㅇ 통계표

- 추정방법 : 단순 선형 추세추정

- 특징 :

·농민을 독자층으로 삼고 될 수 있으면 쉽게 정보를 제공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표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소매정보라고 할 수 있음

년 2회

( 4 월 ,

11월)

7 월 에

연 보

발행

농업경제국(ERS)의 정보시스템은 < 표 3- 3> 과 같으며 분석에 주로 이용되

는 모델은 기본모델(Baseline model)인데, 농업경제국의 각종 모델과 적용업

무는 <표 3-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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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 농업경제연구국(ERS )의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유 데이터베이스
조회가능한
데이타베이스

- 운영체계(DOS / W in

dows, OS/2등)

- Utilit ies

- Spreadsheets(Lotus

123, QuatroPro,

Supercalc,등)

- 워드프로세서(Word

Perfect,MS- WORD)

- 그래픽( F r ee la n c e ,

Harvard Graphics)

- DB S/W(Microsoft

Access, Inforecall,

Info T ree등)

- 모델분석용(GAM S ,

Limdep, Shazam)

- E- m ail(Groupw is e,

Ricemail등)

- Internet (Netscape,

gopher, ftp, telnet)

- 기 타 통 신 S / W ,

antivirusS/W,

groupware 등

- 자체개발S/W (T S)

- LAN용(F AS PS&D, GEDES reports등)

- 미니컴퓨터용( * A G R O S T A T A T / F A O ,

**ST ARS data,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 is t ics , U.S. Agricultural

T rade data, UN T rade data)

- 기타(PL- 4880 data, 기타 export trade

program data PSE/CSE data)

- Commercial Agricultural Division의

Branch별 데이터

(Country/ regional & Commodity data, Crop

ins urance data, Quarantine trade data, FC

RS greenhouse survey data,Weather data)

- FAO의 AGROST AT databas e

·Production(Crops,Livestock, Index no.)

·T rade(Crops, Livestock, Index

numbers., Value tables)

·Population, Land us e and inputs

·F ood Balance Sheets(Supply,

Utilizat ion, Consumption)

·F ores try, Food Aid- by recipient

·F ood Aid- by doner, Fisheries

- World Bank ST ARS database

·World T ables

·Social Indicators of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Debt T ables

- World Productuon,
Supply, and
Distribution Data

- United Nations
T rade Data

- U.S. Agricultural
T rade

- World Agricultural
T rends and
Indicators

- World Micro
economic Exchange
Rates

- World Commodity
Prices

- FAO Commodity
and T rade Data

- PL- 480 and Other
Concessional
U.S. Exports

- Subsidies for
Producers and
Consumers

- Population
- Individual Country

Data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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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농업경제연구국(ERS )의 모델 및 적용업무

모 델 적 용 업 무

Baseline 모델

ㅇ 장기전망(Long- run Projection: 5년, 10년)

- 복합모델과 논리적 판단에 근거

ㅇ 중립적인 가정

- 거시경제, 추세모형(T rend Model)

- 농업정책의 영향 배제, 정상적인 기후조건

ㅇ 총합적인 농업측정(Aggregate Agricultural Measures)

- 식품 가격, 소비량과 지출, 농가소득 등

- 각모형은 일치성 체크(consis tency check)를 위하여 내부적인 피

드백 수요모델(feedback demand model)을 부모델(s ubmodel)로

갖추고 있음

ㅇ 기본 분석도구(Basic Analytical T ool)

- 수요, 공급 수지표(Balance Sheet)

-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수요,공급,가격의 균형조건

ㅇ 기본모델에 외부적인 수요, 공급 충격(exogenous shocks)

ㅇ 탄성치에 따른 기본조건과의 수요변동 차이

ㅇ 가격모델

ㅇ 새로운 균형조건에 대한 수요와 가격의 동시 순응조건

ㅇ 기본조건과 결과를 비교

ㅇ 모델의 응용

- 예산평가, 특별한 요구사항에 대한 장기 농업전망

- 농가프로그램 관리, 농가정책 분석, 특수연구 등 기관별 공통적인

관심사

- 축산모델,곡물모델, 곡물 경지면적 분배모델(Crop Acreage

Allocation Model), 사료 수요모델, 곡물 가격모델 등
CGE, SWOPSIM,

F AP S IM,DURS IM

등 시뮬레이션모델

ㅇ 단기공급, 무역, 충격 등의 영향에 대한 농가정책의 대안

측정모델

CPPA ㅇ 한국,일본 등 국가별 모델을 통합한 장기전망 country model

Kight Ridder 등 ㅇ 전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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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국의 조직은 <표 3- 5> 와 같이 5개 부(Divis ion)와 부소속의 실

(Branch)로 이루어 졌는데 식품소비경제부(F ood and Consumer Economics

Divis ion)가 1996년에 새로 생겼고 정보서비스부(Information Services

Divis ion)가 확대 개편되어 정보서비스 와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개

발·관리, 출판·홍보 및 정보분산, 전산 교육 등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담

당하고 있다.

2. 호주ABA RE(Aus tralian Bureau of A g ricultural

and Res ource Economics )의 농업관측

ABARE는 1945년에 설립되었고, 호주의 가장 큰 응용경제 연구기관이며,

특히 품목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ABA RE의 추구목표는 경제연구에

관한 한 세계제일이 되는 것이며, 호주의 경제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고품

질의 연구결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ARE의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품목예측을 하는데,「통계분석 및 시스템

개발부(Sect ion)」와「거시경제 연구부」가 예측을 담당하는데,「거시」팀이

개발한 거시경제가정이 ABARE의 품목예측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통계

」팀은 예측할 기초자료를 준비한다.

그리고 ABA RE는 산업계, 학계, 정부가 위촉하는 연구를 용역으로 수행하

며, 농업조사, 어업조사, 연료 및 전력조사 등의 조사업무(ABARE Surveys)

를 수행한다. 농업조사는 현장조사 (field survey) 및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개개 농가의 상세정보를 조사하여 연구 및 전망평가에 활용하며, 조사된 자

료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각농가별로 약 3,000개의 변수가 활용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어업조사는 년 1회 조사되어 「어업조사보고서」로 작성되는데

ABARE에서 작성되는 관측보고서 및 내용은 < 표 3-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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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농업경제국의 조직

부 (Divis ion) Branch
C o m m e r c i a l

Agriculture Division

(직원 : 200 여명)

Field & Specialty Crops Branch, Animal Products Branch

Europe/Africa/Middle East Branch, Asia/Western Hemis phere

Branch ( 29명), T rade Analys is Branch 등 4개 Branch
Food and Cons umer

Economics Division

Food Consumption, Nutrition, & Ass istance Branch,

Food Markets Branch, Food Safety Branch 등 3개 Branch

Information Service

Division

(직원 : 94명)

- Applications Development Branch (Application Design and

Development T eam, Database Administrat ion T eam)

- Information T echnology Services Branch (24명)

(Computer Systems , Hardw are and Communications T eam,

T echnical As sis tance Services T eam)

- Publishing and Communications Branch (24명)

(Design and T echnology T eam, Electronic Publishing T eam,

Media Services T eam,Periodicals and Annual Reports T eam,

Research Publishing T eam 등 4개 T eam)

- Res earch Support and T raining Branch ( 19명)

(AutoFAX Services T eam,Cons ult ing and Education Services

T eam, Consumer Service Quality Ass urance T eam, Data

Products Production T eam, Electronic Publishing T eam, ERS

Data Res ources T eam,Infocus Contract Administration T eam

,Information Center Services T eam, Information Outreach

T eam, Publicat ion Distribution T eam, Reference Center

Services T eam, S & O Reports Diss emination T eam,

Softw are Licens ing and Support T eam 등 13개 T eam)

- Central Operations Staff (4명)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Division

(직원 : 100 여명)

- Environmental Indicators & Resource Accounting Branch

- Res ource & Environmental Policy Branch

- Natural Res ource Conservation & management Branch

- Production Management & T echnology Branch
Rural Economy Division

(직원 : 100 여명)

Population, Labor & Income Br, Rural Industry Br, Farm

Bus iness Economics Branch, Finance & Development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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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ABARE의 관측보고서 및 내용

관측보고서 내 용

호주의 품목
(Australian
Commodities )

ㅇ 분기보고서로 최근호의 요약자료는 컴퓨터 Internet상에서 Online
으로 접근가능

ㅇ 수록내용 :
- 호주 기초품목분야의 현황 및 전망 요약

- 주요 농산물, 광물 및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예측
- 생산, 수출, 비용 및 가격정보에 관한 이해하기 쉬운 통계표

- 거시경제지표
ㅇ 대상품목 :

- 식량작물 : 밀, 조곡, 두류, 유지류, 쌀, 섬유(w ool, cotton) 등
- 식육 : Beef and Veal, 양육, 돈육 및 가금육, 국내 식육소비 등

- 가공품목 : 낙농 생산품, 설탕, 포도
ㅇ 기후변화, 미국의 농업법, 아시아 시장동향, 세계무역 등을 주제로

한 논문
ㅇ 분석방법 : 막대그림표, 표, 선 비교

작물보고서

(Australian
Crop
Report)

ㅇ 수록내용 (1년에 다섯 번 출판)
- 주요작물의 장래에 대한 일관적이고 정기적인 평가
- 경지면적, 작황 및 전국 생산량에 대한 추정

- 각 주별로 계절적인 조건에 대한 요약

기타 간행물

ㅇ Aus tralian Commodities statis t ics : 40개 품목에 대한 통계자료
ㅇ Aus tralian farm s urvey report
ㅇ Aus tralian farming price indexes
ㅇ Aus tralian fis heries s tat is tics
ㅇ Aus tralian mineral s tatis t ics
ㅇ Aus tralian fores t s tatis t ics
ㅇ ABARE 연구보고서 : 8∼12 보고서

ABARE는 매년 2월초에 3일간 45개 정도 Sess ion의 관측회의(Outlook

Conference)를 개최하고 ABC 방송에서 생중계(아시아 및 호주)하여 관측결

과를 언론에 전파하는데 ‘98년에 개최된 관측회의의 관측내용 및 언론에 배

포된 관측결과는 < 표 3-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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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ABARE의 관측회의 내용 및 언론전파

관측회의 내용
(Proceedings of
Outlook Conference)

‘98 관측회의 언론 전파(Media Releas es)

ㅇ 품목시장과
자원관리(Commodity
markets & res ource
management)

- 품목요약
- 품목별 지원

- 무역과 환경
- 자재이용의

환경변화
- 수자원정책

- 산림생산
- 플랜테이션,
- 수산전망
- 해산물 산업의 투자

- 해산물 산업의
품질관리

- 해산물산업 워크샵
에서의 품질관리

- T rade reform the key to commodity sector health
- As ian cris is dampens pros pects in 1998
- Agricultural trade negotiat ions crucial to Aus tralia
- Coal s upply to meet uncertain demand
- New projects to increas e nickel s upply
- Iron ore exports to rise despite Asian cris is
- Discarding, adjustment and incentives: fis heries management
- Cautious optimism for uranium industry development
- Gas and electricity converge on national energy market
- Achieving effective Regional F ores t Agreements
- Aus tralian rural w ater reform leads the w orld
- Seafood industry may reap $ 100 million benefit from

APEC trade liberalisat ion
- 1998 - A year of good fortune for titanium minerals?
- Managing variability a key to farming s ucces s
- Commodity innovation award w inners
- Seafood industry faces challenges in As ian and domes tic

markets
- Consumption of Australian forest products r is ing
- Increasing pres sure to improve groundw ater management
- Aus tralian sugar industry set for expansion
- Commodity innovation award w inners
-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key to the future of

Australia ' s mineral resources sector
- Managing variability a key to farming s ucces s
- Improved beef pric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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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계속)

관측회의 내용
(Proceedings of
Outlook Conference)

‘98 관측회의 언론 전파(Media Releases )

ㅇ 농업(Agriculture)
- 농업무역정책 :
- APEC
- 호주농업의 미래

- 식품의 질
- 영농회사

- 농촌지역 및 정보
고속도로

- Wool : Wool의
수급전망

- 살코기 및 양고기 :
수급전망

- 미래의 도전, 수요에
대응한 생산

- 축산 및 사료 관련
- 낙농 : 수급전망,
- 식량작물 : 수급전망
- 두류 및 유리

- 목화
- 포도

- 원예
- 설탕

- More pressure on grains prices
- Currency cris is affects Asian energy outlook
- Australian aquaculture to be w orth $1.4 billion by 2005
- Can regulat ions achieve sus tainable multiple res ource us e?
- Challenges ahead for Australian dairy farming
- Competitivenes s the key for plantations
- State- of- the- art geophysics to ' turbo- charge' explorat ion
- F resh export markets underpin better returns
- Encouraging markets for irrigation w ater
- Creating jobs in country tow ns
- Cautious optimism for Aus tralia' s food exports to As ia
- Community innovation boosts rural job prospects
- Work required to achieve bright future for w ine
- Asian economic cris is to affect both w ool and cotton
- After Kyoto: developing countries are the key
- Big As ian challenges for oil and gas producers
- Australian gold output to fall over medium term
- Energy technology - the key to a s ustainable future
- Base metals export earnings to ris e substantially
- Gene revolution comes to the farm
- Developments in energy markets crucial for the aluminium

indus try
- Making better business in the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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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BARE는 매년 관측결과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공표계획에 따라

지정된 월일에 관측결과를 공표하는데, ABARE의 1997년 관측결과 공표계획

은 <표 3- 8> 과 같다.

표 3- 8 호주 ABARE의 관측 공표계획

공표일자

(1997년)
출 판 물

1월 16일 Australian forestry statis t ics

1월 18일 Australian fisheries survey report 1995

2월 20일 Australian farming price indexes

2월 27일 Australian crop report

3월 14일 Australian mineral s tatis tics

3월 19일 Australian commodities

4월 9일 Australian forestry statis t ics

5월 21일 Australian farming price indexes

6월 4일 Australian crop report

6월 12일 Australian mineral s tatis tics

(T BA) Australian farm surveys report 1996

6월 18일 Australian commodities

7월 9일 Australian forestry statis t ics

8월 20일 Australian farming price indexes

9월 3일 Australian crop report

9월 17일 Australian commodities

10월23일 Australian crop report

12월 3일 Australian crop report

12월 5일 Australian Commodity Statis t ics 1996

12월10일 Australian Fisheries Statis tics

12월11일 Australian Mineral Stat is tics

12월17일 Australian commodities

12월19일 Australian Fisheries Survey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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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농업관측

일본의 농업관측 업무체계는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조사과 관측반에서 주

관하여 1년간 단기년도의 전망을 하는 단기농업관측과, 농림수산성 기획실에

서 주관하여 10년간의 전망을 하는 장기농업관측으로 이루어 졌다.

단기농업관측은 1952년에 미국의 관측제도를 전수받아 실시하여 왔는데,

일본의 농업관측은 1951년 7월 각의에서 ‘농업관측운영요강’을 제정하여 농

림경제국 통계조사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초에 농림경제국에서 담당하던 농업관측업무는 1961년에 개정된

「농림수산성설치법」제 7조 13항에서“통계적 조사자료에 기초한 농림수산

업에 관한 예측사업은 대신관방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대신관방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거한 농림수산성 조직령 제10조에 상기의 예측사

업과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대신관방 조사과에서 맡도

록하는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 후로 일본의 농업관측은 제도의 확립, 관측기

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 통계조사와 자료체계의 정비, 관측 대상품목의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으로 그 토대가 탄탄하게 정착되어 있다.

일본의 농업기본법 제9조에는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농업생산성의 향

상, 농업총생산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생산기반의 정비와 개발, 농업기술

의 고도화, 자본장비의 증대, 농업생산에 대한 조정 등의 시책은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을 참작하여 강구”하도록 하여, 농업관측이 농업정책

에서 갖는 위치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관측이 이처럼 농업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단기예측의 성격을 갖는 년도관측도 농정의 중요한 시책의 수립

에 참고자료나 지침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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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기농업관측

단기농업관측은 농업 생산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농산물, 농업자재의

수요, 생산,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산물의 생산, 출

하 및 자재구입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 나아가서는 농업경영의 안

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성에서 매년 농업관측을 작성•공표하고

있다.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매년도 초기에『농업관측』(outlook)을 실시하고, 그

후의 동향과 상황변동을 관찰하여 적기에 수정·보충관측을 실시하여 공표

하고 있는데, 1961년 부터 농림수산성 조직령에 따라 농림수산대신관방 조사

과를 신설하여 농업관측업무를 수행하고, 1963년부터는 반기관측을 년도관측

으로 개정 실시하고 있다.

1962년부터 실시된 일본의 『농업관측』의 관측 내용과 범위는 그때 그때

의 농업·농촌·식량을 둘러싼 국내외 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

왔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농업관측 대상품목 및

관측내용, 관측운영조직과 관측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3.1.1. 관측 대상품목 및 관측내용

① 국내경제

- 정부 경제전망 등을 전제로 하는 일본 경제의 동향 및 전망

② 농업경제

- 개별농산물, 농업자재의 전망 등을 근거로한 농산물 전체의 수급, 가

격 등의 동향과 전망, 또한 농업 생산액의 동향과 전망

③ 개별농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 밀감, 사과, 포도, 배, 화훼, 야

채, 양파, 쌀, 보리, 콩, 화훼, 양잠 및 생사, 차 등에 관한 수급,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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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동향 및 전망

④ 농업자재

- 농업기계, 비료, 농약, 사료 등에 관련되는 수급•가격 동향 및 전망

⑤ 해외농산물

- 주로 USDA, FAO 등의 정보를 근거로 해서 소맥, 사료곡물, 대두,

감귤 등에 관계되는 세계의 수급, 가격 등의 동향 및 전망

⑥ 농업관측 총괄표 및 통계표

그리고, 년도전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전망을 7월∼12월중에 개별농산

물 및 해외 농산물에 대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한다.

3.1.2. 농업관측 운영조직 및 관측방법

당초에 농림경제국에서 담당하던 농업관측업무는 1961년에 개정된 ‘농림수

산성 설치법’ 제7조 13항에서 “통계적 조사자료에 기초한 농림수산업에 관한

예측사업은 대신관방에서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대신관방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 조직령의 제10조에 상기의 예측사업과 ‘농

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대신관방 조사과에서 맡도록 하여 실

무제도를 확립하였는데, <그림 3- 2>와 같이 조사과에는 농업관측반을 두어

관측관련 업무를 전담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와 농업관측부

회로 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대신관방 조사과는 서무반 4명, 조사조정반 2명, 농업관측반 6명, 조사분석

반 4명, 조사 전문관 11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과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하는 부서는 농업관측반으로서, <그림 3- 3>과 같이 6인으로 구성된 5계

를 두어서 단기관측의 기획과 진행 즉, 단기관측 대상품목의 선정과 조정,

원예공예작물, 축산잠사, 농업자재의 시장분석과 예측, 그리고 농업관측결과

의 발간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농업관측반의 구성을 보면 종합관측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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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원예공예작물계 1명, 축산잠사계 1명, 농업자재계 1명으로 되어 『농업관

측』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3- 2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업관측조직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는 농림수산성 설치법에 따라 부속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본 심의회는 대신관방 조사과에서 작성한 관측원안을 심의하게 되는

데, 관측안에 대한 심의요청이 오면 심의회는 각 부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후, 종합심의를 하여 농림수산 대신 앞으로 답신을 하여야 한다. 농림수산통

계관측심의회의 부회는 1978년 이후 농림수산통계총합부회, 농작물작황결정

부회, 농림수산업고정자산부회, 농업관측부회를 두고 있다. 각 부회는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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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위원회를 두고, 부회장이 정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 3 일본 농림수산 대신관방 조사과의 조직도

조사조정반 조사조정계: 중요사항에 대해서의 조사에 관한 기획 및 연락조정
2인

서무계 1: 과내의 서무,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 농업관측부회 서무

서무반 주임 1 :
4인

경리계 1: 과내의 예산, 경리 및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무

조 종합관측계 2 : 농림축수산업에 관한 예측사업의 기획, 농업
관측 등의 편찬, 간행

원예공예작물계 1: 원예작물 및 공예작물에 관한 시장분석 및
사 농업관측반 관측

6인 축산잠사계 1: 축산물 및 잠사에 관한 시장분석 및 관측

농업자재계 1: 농업자재에 관한 시장분석 및 관측

과
조사분석1계 1: 산업연관표의 작성 기획, 입업부문, 수산부문의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분석

조사분석반 조사분석2계 1: 농업부문의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분석
4인

조사분석3계 1: 식료품 제조업부문의 산업연관표의 작성 및 분석

조사전문관:농업의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농업백서)의 작성
11인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사항

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심의회 위원과 전문위원은 농업통

계나 농업관측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와 관계행정기관의 직원 중에

서 농림수산 대신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의

구성은 <그림 3- 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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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4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의 구성도

(위원수)
농 림 수 산 통 계 총 합 부 회

10인
총합소위원회 위원15, 전문위원 7

농작물작황결정부회 축산물제1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7
8인

축산물제2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7

농림수산업고정자산부회 과실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7
26인

화훼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5

농업관측부회 야채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7
29인

곡물, 잠사및 특산물소위원회 위원 3, 전문위원 7

농업자재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4

해외농산물소위원회 위원2, 전문위원 8

합계인원: 위원33 전문위원57 실인수: 위원29 전문위원54

관측업무체계를 보면, 조사과 관측반에서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년도 당초에 1년간의 개괄적인 전망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관측(년도전망)을

작성한다. 이러한 년도전망(안)은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에 걸쳐 개최되는

농업관측부회의 각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를 거쳐서, 5월 중순

에 개최하는 농업관측부회의 자문을 받아 그 심의 답변을 얻은 후, 5월 하순

까지 확정 공표된다.

여기서 확정된 년도전망은 ‘농업관측개요’ 책자로 공표되거나, 농림수산행

정정보시스템(LAN시스템)과 P.C.보급회를 통해서 관측정보가 컴퓨터통신으

로 각종 수요계층에 전달되어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년도

전망을 공표한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해 농업관측부회의 관계소위원회로 구성

되는 검토회의의 검토를 거쳐 보완전망을 작성·공표하고 있다(< 그림 3-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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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 단기농업관측의 업무체계도

① 기초자료 수집 및 관측안 작성

농산물과 농업자재등 26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한 농림수산성 통계
정보부에 의한 농림수산통계정보자료와 담당부서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분석
하여 관측안 작성

② 농업관측부회의 품목별 소위원회 검토•자문

농림수산대신의 자문요청에 따라 통계적 자료에 근거한 관측사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수산대신에 건의

③ 관측결과의 발표 및 홍보

ㅇ‘농업관측 개요’ 발행- 신문사와 도부현에 책자배부
ㅇ농림수산성행정정보시스템(LAN시스템), PC보급회를 통해 관측정보분산

④ 보완관측( 7월- 12월)의 작성 및 공표

월별로 해당작목의 농업관측부회 관계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보완전망을
작성•공표

그런데 1985년까지는 년초에 관측결과를 책으로 발간하고 연말에 수정관

측을 작성하여 왔으나, 이후 부터는 동일하게 당초에 관측의 결과를 발간하

고 있지만, 7월- 12월에 걸쳐 품목별로 보완관측을 작성•공표하고 있다.

특히, 관측안을 확정함에 있어서 농림수산성 조사과에서 주관하는 통계적

자료에 의한 관측안이 해당 품목의 가격 및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정책목표와 차이가 날 경우, 자체 내부조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내부조정에서의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농업관측검토회의(농업관측설명회)’

는 1985년경 관측실시방안을 검토한 시기에 관측결과 발표시 한시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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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바 있으나, 이후 부터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3.2. 장기농업관측

일본의 장기농업관측은 대신관방의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농업기

본법」(1961년)제8조에 의거하여 『농산물의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이라

는 이름으로 작성·공표하고 있다. 장기농업관측은 금후의 수요의 동향에 대

응하여 최대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의 기본적인 식료 공급력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작성된다. 그리고, 장기관측은 농업자가 장래를 전망하

면서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

고 농업정책추진의 지침이 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농업관측은 금후의 농업에 예상되는 변화 가운데, 농업자의 명확한 상

황 판단이 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하에서 10년 후의 농산

물 수요와 생산의 장기전망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전망은 금후의 농

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농업정책의 추진에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여기서 제시된 수치는 상당한 폭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2.1. 연 혁

장기전망은 <표 3- 9> 와 같이 5차에 걸쳐서 그때 그때의 농산물 수급사정

의 변화와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시되어 왔으며,

경제적인 큰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에 2000년도를 목표년차로 하는 제5차 장기전망이 책정되게 된 배

경으로는 첫째, 1980년에 책정된 제4차 장기전망의 목표년차(1990년도)가 실

현되었고 둘째, 최근 수년동안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변화가 크고 각계

로부터 농업의 장래전망의 책정이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특히 그 기초가 되

는 수급전망 책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 셋째, 1988년에 결정된 ‘세계와 함

께 생존하는 일본- 경제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농산물의 장기적인 수급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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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이 지적된 점을 들고 있다.

표 3- 9 농산물의 수요 및 생산의 장기전망 실시상황

실시년도 기준년도 목표년도

제1차 전망

제2차 전망

제3차 전망

제4차 전망

제5차 전망

1962년 5월

1968년11월

1975년 5월

1980년11월

1990년 1월

1959년도

1966년도

1973년도

1978년도

1987년도

1971년도

1977년도

1985년도

1990년도

2000년도

자료: 농림수산성기획실, 農産物の需要と生産の長期見通し ,1990.

3.2.2. 대상품목 및 관측내용

관측 대상품목은 최근 제5차 장기전망의 경우, 쌀, 맥류, 서류(감자, 고구

마, 토란 등), 대두, 야채, 과실, 우유•유제품, 육류, 계란, 사료작물, 사탕, 유

지, 차, 생사 및 화훼•화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어패류, 해조류, 버섯류에

대해서도 참고로 전망치가 계산되고 있다.

대상품목 수는, 1980년도에 공포된 제4차 전망에 비해, 화훼•화목이 추가되

어 전회의 14품목에서 15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참고로 새로운 버섯류가 추가

되었다. 그리고, 개별품목으로 낙화생, 雜豆는 농업생산량이 저하되고 있음으

로써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수요의 전망에 있어서는, 금후의 경제동향, 최근의 품목별 소비동향, 식생

활의 변화의 방향, 금후의 소비확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품목별

로 작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식품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쌀과 축산물

에 대해서는 전망치에 상하한 값을 설정하였다.

또한, 수요의 전망에 대해서는 금후의 경제동향, 근년의 품목별 소비동향,

식생활의 변화 방향, 금후의 소비확대 노력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작성되

- 49 -



었으며, 그 전제가 되는 실질 민간최종 소비지출의 1987∼ 2000년 년평균 신

장율은,「세계와 함께 생존하는 일본- 경제경영 5개년계획」등을 참고로하여

3.5.%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2000년의 총인구에 대해서는 후생성 인구문제연

구소의 장래인구추계인 1억 3,119만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준년에 대

해 약7%(연율 0.5% )의 증가에 해당된다. 그러나 금후의 농업을 둘러싸는 내

외정세는 유동적인 상황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망과 실적의 추이를 적기에

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수정·재검토 하였다.

생산의 전망에 있어서는, 수요 전망을 근거로 해서 생산성 향상과 식료 공

급력의 확보를 목표로, 근년의 생산동향, 금후의 농업노동력과 생산기술혁신

등의 생산조건의 동향, 수입 농산물과의 경합관계, 토지이용 상태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하여 작목별로 작성하였다. 또한 쌀, 맥류, 대두에 대해서는 수요

의 동향 또는 국내산의 수요확대, 기술의 개발 보급,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의 경우에 있어서 전망치의 상하한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생산의 전망에는

특히,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3.2.3. 관측의 운영기구와 관측방법

장기관측에 관한 업무와 기본적인 정책이나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대신관방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대신관방 기획실에서 작성한 장기관

측안은 총리대신의 명의로 농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농정심의회

에서는 심의 요청된 장기전망 원안을 심의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답신을 하

고, 이는 각의의 결정을 거쳐 정부가 공표하게 된다.

농정심의회는 농업기본법 제25조 농정심의회 설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하는 외에, 내각총리대신,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련 각 대신

의 자문에 응하여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농정심의회는 내각총리대신,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련 각 대신

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농정심의회는 농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중에서 총리대신이 임명한 임기 2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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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개진을 관계 행

정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신관방 기획실에서는 식량수급표, 기본통계, 생산관련통계(농지통계, 생

산량통계) 등의 과거 10년자료들의 추세를 근거로 품목별로 장기관측안을 작

성하며, 이후 농정심의회의를 통해 식료소비와 식생활의 동향과 그 요인, 국

제농산물 수급의 동향과 금후의 방향, 농업생산의 과제 등 농산물수급에 직

접 연관하는 사항, 농업구조의 전망, 금후 2000년경까지 실용화가 예상되는

선진 기술, 경영의 지표, 기술의 개발•보급의 방향 등 수급 전망의 배경으로

되는 사항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수행된 후, 확정된 관측결과는 관보나

매스컴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그림 3- 6> 참조). 단, 수급사정 및 정책조건,

그리고 경제전반의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농정심의회의 제언이나 심의

를 받아 보완관측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림 3- 6 장기농업관측의 업무체계도

① 기초자료 수집 및 장기관측안 작성
식량수급표, 기본통계, 생산관련통계(농지통계, 생산량통계) 등의 과거 10년
자료들의 추세를 근거로 장기관측안 작성

② 농정심의회의 수급전망소위원회의 검토
(내각총리대신, 농림수산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구체적으로 식료소비와 식
생활의 동향, 국제농산물 수급의 동향, 농업생산의 과제 등 농산물수급에 직
접 연관된 사항 뿐아니라, 농업구조의 전망, 실용화가 예상되는 선진 기술,
경영의 지표 등 수급 전망의 배경이 되는 사항 등에 까지 광범위한 검토수행

③ 관측결과의 발표 및 홍보
ㅇ 인쇄물이 아닌 관보나 매스컴 통해 분산됨
ㅇ 컴퓨터를 통한 정보분산은 일부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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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 농업관측의 특징

전술한 “일본의 농업관측체계가 농업생산자 및 관계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의 측면에서 일본 농업관측의 방법과 역할상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가가 단기관측 결과를 이용하여 사전에 작부조정을 판단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을 들 수 있다. 농가에서는 출하조정이나 작부조정을

판단할 시기에 관측결과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관측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

로, 5월 하순에 1년간의 전망을 대담하게 공포함으로써 농민들의 작부전의

의사결정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측반에서 해당품

목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년초에 관측안을 작성하고, 3월- 5월에 농업관측심

의회와 각 소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5월 하순까지 관측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발표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7월-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한 수정

관측을 작성하고, 농업관측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공표하고 있다.

둘째, 주요 식료품목과 단기예측으로서는 효과를 얻기 어려운 장기작물의

생산 및 수요에 대한 상세한 장기전망을 제시해 줌으로써, 농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다. 장기관측은 해당품목의 식량수급

표, 기본통계, 생산관련통계 등의 과거 10년자료들의 추세를 기초로 하여, 수

요 전망은 금후의 경제동향, 최근의 품목별 소비동향, 식생활의 변화의 방향

등을, 생산 전망은 수요 전망을 근거로 하여 근년의 생산동향, 금후의 생산

조건의 동향, 수입 농산물과의 경합관계, 토지이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해서 품목별로 작성된 후 농정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 공표되고 있다.

셋째, 농민에 대해서 관측정보를 신속히 분산하여 농민 스스로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민의 자주성과 계획성을 향상토록 한 점

이다. UR협정에 따라 정부가 농업보호를 축소해 가야 하는 시점에서 농업관

측은 농민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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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의 측면에서 농업개량, 생활개선 등의 보급사업과 유사하게 단기적인 효

과는 미약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농업관측업무가 가격지지책 또는 가격안정책과 병행하여 수행되고

있는 점이다. 농업관측은 가격정책의 대상 품목에 대하여, 가격정책의 연구

나 가격지지정책의 효과 판단에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

성 관측반에서 통계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단기관측안이 가격 및 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해당 담당 부서의 정책목표와 차이가 날 경우, 자체 내부조정

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관측안은 정책수립 판단에 기초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농업관측체계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질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지향성의 변화가 추구되어 왔다. 하지만, 완전한

관측체계가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경제기조가 불안정하여 작목마다 기회비용

도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면, 농민들의 작부조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한, 적합한 가격예측에 의한 가격폭락의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투기적인

자료로 이용되어 유통상 가격의 불안정을 증대하게 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농민들이 동향예측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부조정이나 출하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

으며, 추후 이러한 기반조성에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3.4. 일본의 농업정보망

일본에서는 <그림 3- 7>과 같이,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서 1986- 1988년 기간중 전국 53개 지역을 그린토피아

(Greentopia)추진지역으로 지정하여 21세기 농촌지역의 종합적 정보화를 구

상하였으며 이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린토피아 구상은 지금까지의 정보화가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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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데 반하여, 농어촌지역도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생산성의 향상, 유통의

합리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미래정보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1986년 농림수산성에 의해 제안된 계획이다.

그림 3- 7 일본의 정부주도형 정보시스템 구축

이에 따라 지역단위의 농업정보센타가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각 지역의 농가, 관계기관 등의 정보 요구에 따라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정

보를 처리·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현재는 47개 도부현의

지역단위 농업정보망이 개통되어 활용중이다. 그리고 현단계에서도 관청, 농

업시험장 등에 설치된 농업정보센타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정보의 네트워크

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縣이 개발한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기상정보시

스템 등이 이용되어 지역에 합당한 기술지도와 보급지도 활동 등이 수행되

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47개 그린토피아 추진지역에서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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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일부는 이미 가동이 개시되어 퍼스

컴통신과 CAT V(12개 지역)를 통하여 농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간

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지역의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보화사업의 특징은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한 후, 국

가가 설립한 민간기관에 의하여 정보의 가공 및 분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

히 전국규모 농업정보망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정부지원아래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정보망은 PC통신이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보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되지 않아서 전국단위의 다양한

접속에서 이용상의 번거러움이나 이용효율의 저하 및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하고 분야별 지역별로 유사한 정보

전달로 야기되는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며, 정보생산 제공기관간의 정

보공유 및 광역정보 전달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네트워크의

정비작업이 추진중에 있다.

일본의 농업정보 네트워크시스템의 현황을 보면, 농림수산성에서는 중앙

행정부와 지방공공단체, 농업관련단체 등을 연결한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추

진해 오고 있는데, 이미 가동중인 주요 시스템은 < 표 3- 10>과 같다.

1990년부터는 「보급정보 퍼스컴네트워크시스템」이 전국규모로 본격적인

운용이 개시되었다.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약 600개 정도의 농업개량보급

소 등에 각지의 다양한 보급우수사례와 농정정보 등 각종 정보가 중앙에서

제공됨과 동시에 보급 조직상호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앞으로 농업개량

보급소는 보급정보 퍼스컴네트워크시스템의 기능과 내용을 더욱 더 개선, 확

충하여 생산성이 높은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경영정보를 농업

자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91년부터는 지방공공단체와 농업단체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한

통계 및 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농업농촌정보

시스템(RAIS)」의 가동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RAIS의 가동에 따라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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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는 VAN회선으로 연결된 퍼스컴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입수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농정의 원활하고 적절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표 3- 10 일본의 주요 농업정보 네트워크

시스템명
개시

년도
개 요

농업•농촌전략정보
시스템 (ASIS)

1991
인재•농업농촌활력화사례,농촌구조개선정책 추진정보등 제공
주관:21세기마을활력화교실

농림통계정보시스템

(RAIS)
1991

국가의 통계 및 행정정보를퍼스컴 네트워크로 외부에 제공

주관:농림통계협회(협회→縣 市町村 團體)
농림수산연구정보

서비스시스템
(AFFT I- NET )

1991
국공립농림수산단체 시험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회원에게

제공(온라인)
주관:농림수산기술정보협회(협회→회원)

보급정보퍼스컴

네트워크(보급VAN)
1990

농업개량보급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온라인)
주관:전국농업개량보급협회(협회→縣)

병충해발생예찰
온라인시스템

1986
병충해방제정보를 NT T의 DRESS 통신망으로제공
주관:정부(중앙정보 縣→縣病蟲害방제소)

생선식료품유통정보
서비스시스템

1964
시황정보,산지정보,가공정보 등을퍼스컴통신, FAX 등으로
외부에 제공(온라인)
주관:전국生鮮식료품유통정보센터(센터→국가기관 이용자)

故鄕情報시스템
(IRIS)

1988
농어촌의 자연환경,생산,생활,문화 등에 관한 정보제공
주관:故鄕情報센터(센터→도시의 백화점 교육위원회,
신문 T V 라디오)

야채정보종합
네트워크 (VINAS)

1993
산지시황정보 및 수출입, 소비, 채소통계
주관:야채공급안정기금(식품유통국)

자료: 농업과 경제, 일본 富民協會, 1991., 농업정보, 일본 富民協會, 1993.

1991년 3월에는 퍼스컴통신에 의한 「농림수산기술연구정보(AFF T I- NET )

」가 가동되었다. 농림수산기술정보협회가 운영을 맡고 있는 이 시스템은 도

도부현 및 민간 등으로 구성된 회원에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

국,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의 시책, 예산, 연구결과,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연구분야의 정보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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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하고 있다.

유통•식품산업분야 시스템으로는「생선식료품 유통정보서비스사업」이 있

다. 이것은 생선 및 식료품의 수급균형, 가격안정, 유통합리화 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청과물과 축산물의 시황정보와 산지정보를

팩시밀리로 생산 및 출하단체, 도매회사, 지방공공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

<표 4- 10> 의 농업정보 네트워크 이외에도, 현재 전국적인 가동을 준비하

고 있는 정보시스템에는 일본농업신문 기사검색을 위한 일본농업신문기사정

보 NIFT Y- Serv e(개시년도:1992년) 등이 있다.

농촌지역내의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도농간 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

보관련시설의 정비와 농업정보의 네트워크 화를 통하여 농촌지역 정보수발

신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이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지역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에서도 이와 같

은 분야의 정보화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

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미 퍼스컴통신과 비디오텍스망을 통하여 농어

촌의 자연환경, 생산, 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가 도시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그밖에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촉진을 목적으로 한「고향정보 시스템

」과 농촌지역의 공업도입지구에 관한 정보들이 기업에게 제공되고 있고, 농

촌지역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한「농공센타입지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 시스템의 최근 특징은 데이터통신망과 퍼스컴통신방식에 의한 네트

워크와 및 정보제공방식의 개선 등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ISDN(종합디지탈통신망)을 위시한 전기통신기반의 정비와 컴퓨터 및 퍼스컴

의 고성능화 저가화, 전기통신요금의 인하에 따라 농업관련기관도 퍼스컴보

유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네트의 활용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화에 알맞는 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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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의 농업정보화

4.1 농업정보화의 동향

현재 세계각국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중 가장 성공한 사례는 프랑

스의 비디오텍스 시스템인 텔리텔(T eletel)(일명 미니텔)서비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1983년부터 텔레텔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91년에 이

미 전국에 600만대의 단말기(미니텔)가 보급되어 있고, 이 가운데 농가의 이

용대수는 약 20만대이다. 텔리텔은 처음에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서 출발하였으나 장기적이고 전국가적인 전략차원에서 추진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다. 텔리텔의 정보수집 및 제공체계는 <그림 3- 8> 과 같다.

그림 3- 8 프랑스 텔리텔의 정보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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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리텔의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센타에 따라 다양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기상예보, 병충해 및 잡초방제, 기타 농업데이터베이스(우유

생산량, 가축 사육두수, 포도주 생산량 등의 일체의 생산 및 단순 분석결과

치 등)등 이다. 그리고 1990년부터 미니텔에 부가된 전용 아답타가 독자로

개발되어 텔레텔서비스에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기술상담이 가능한 텔레텔

시스템이 운영되었으며, 일부는 팩스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제공정보는 24

시간 서비스되고 있고, 200- 300인의 농가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

능하다. 또한 통화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역 텔레텔센타를 설치하여 호스트

에 축적돼 있는 정보를 전자메일에 의하여 접근, 검색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여 하나의 코드 넘버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검색하는

게 가능하고 종래의 텔레텔보다 상당히 조작이 간편하게 되었다. 여기에 추

가된 주요 서비스 내용은 농업기술 상담, 시황정보, 작물재배정보, 기술정보

등이다. 이외에도 비행기 및 열차예약, 예금구좌 잔고조회 등의 서비스도 행

해지고 있다.

농가에서는 농업회계가 의무화되어 대부분의 농가는 각 지방에 설치된 회

계센타에 연간 생산•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납세액을 계산하기 때문

에, PC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있으며 회계센타에서는 각

농가의 자료를 근거로 경영분석 및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농가가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이용방법도 보다 간단

하고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4.2 텔리텔의 성공요인

텔리텔의 성공 요인으로는 우선 누구든지 쉽고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미니텔 터미날이 무료보급 혹은 저가 임대되어, 이용자가 정보검색

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쌍방향 통신도 가능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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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책적인 면에서 프랑스 정부가 직접적인 주도하에 전문 소프트웨어

하우스(Service Bureau)를 설치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였으며, 기술적인 측

면에서도 전국규모의 양질의 패킷통신망 구축(T ranspac)과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단말기, DB기술에 선투자 하였고, 치밀한 사전계획(타당성 조사, 현지

시험 등)을 통하여 인터페이스가 용이한 개방적 시스템과 전국 균일의 서비

스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단말기 조작,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합리적인 요금체계(대중용 서비스인 Kidsk 방식), 16,000 종류가 넘는 다양

한 서비스,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마케팅, 기술, 자금지원을 통한 보조

등을 들 수 있다.

5. 외국농업정보체계의 시사점

미국의 농업관측체계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문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세

계농업관측위원회(W orld Ag ricultura l Outlook Board)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세계농업관측위원회의 기능은, 농무성(USDA) 산하의 관측관련기관에서 계

산한 국내외 품목별 수요량, 공급량, 소비량, 가격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 및

보고서를 검토한 후 발표를 허가하고 농무성 산하 각기관의 주요 관측업무

를 조정하며 각기관에서 계산한 예측치를 검토하며 개선된 예측방법의 지

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조정기구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이며,

2장에서 본바와 같이 각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보가 중복 제공되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호주의 ABARE는 산업계, 학계, 정부가 위촉하는 연구를 용역으로 수행하

며, 농업조사, 어업조사, 연료 및 전력조사 등의 조사업무(ABARE Surveys)

를 수행한다. 관측자료를 가공·분석하는 능력만을 따질때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KREI)의 연구능력도 ABARE의 그것에 견줄만하다고 본다. 큰 차이는

A BARE는 각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고 KREI는 자료수집을 할 수 없다

는데 있다. 물론 정보통계관실의 협조를 구해 농림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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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조사자료는 조사시기와 조사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기

상변화후의 생생한 농업관측자료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농업관측체계가 장·단기로 나누어져 구축

되어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조사과 관측반에서 주관하여 1년간

단기년도의 전망을 하는 단기농업관측과, 농림수산성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10년간의 전망을 하는 장기농업관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단기관측팀과 장

기관측팀이 구분되어 있어서 수정·보충관측을 실시하여 공표함으로써 단기

적인 이용자요구에 부응하고, 장기팀은 이용자가 장래를 전망하면서 영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정책추진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전망팀이 단기전망까

지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좀더 오랜 역사를 갖은

일본의 관측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는 초기부터 지방자치제

를 중심으로 지방분산적인 지역정보 시스템화가 이루어졌고, 중앙정부의 투

자와 노력으로 중앙집중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합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프랑스는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차원에서 도농간의 문화 정보의 공

유를 위해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를 많은 지역과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각

기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합화를 추진했던 것을 볼 수 있

다. 이들이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용기반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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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농업관측체계 구현

1. 농업관측체계 개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가공정보의 부재,

일관성 및 객관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해서는 3장의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정·감독기능을 갖는 독립적

인 「관측위원회」와 호주의 A BARE와 같이 자료수집능력까지 갖춘 전담기

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 연구팀에게 허용되는 조건범위 내에서

관측체계구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국식「관측위원

회」대신 농림부 채소과가 주관하는 「농업관측협의회 소위원회」와 대표성

이 없지만 신속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모니터」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측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현재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배추, 고랭지 무•

배추 및 파에 대한 품목별 농업관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기 관측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관측전문팀을 구성하고, 모니터를

활용한 품목별 자료 수집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수급예측 및 전망, 농업관

측소위원회 운영, 관측월보 제작·배포, 공중매체를 통한 관측정보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농업관측 운영체계는 <그림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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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그림 4- 1 농업관측 운영체계

1.1. 농업관측정보 수집·분석

각급 행정, 지도기관, 농협 및 시장관계자와의 면담조사, 주산지 농민 및

관련단체 의견조사, 기존의 관측업무 담당자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관측대

상 품목별 파종기전 농가의 재배의향, 종자판매 및 파종상황, 생산량(면적,

작황)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품목별 주산단지별로 연구원에서 모니

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기관별 분석결과를 비교•검토하고, 필요시 수시로

조사하여 신속한 수급동향 예측에 이용하였다.

또한 농협에서 조사하는 주산단지 작목반 재배의향조사, 농림부의 품목별

재배의향 및 재배면적 표본조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농산물냉장협회의

저장량조사, 각 품목별 협회 등을 통한 재배의향 조사자료를 수집·분석하였

다.

이렇게 문헌조사, 현지출장, 모니터조사, 타기관을 통한 조사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관측회의결과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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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관측월보를 작성, 배포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농림부에 정책건의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2. 관측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수집,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한 모니터조사, 타

기관(농협,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산물냉장협회, 각 품목별 협회

등)을 통한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였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공표하는 시계열자료는 수급 및 가격전망을 위하

여 관측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1.3. 생산·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를 분석하여 파종기전 재배의향조사 분석,재배

면적 및 작황조사 분석, 품목별 수급 전망을 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품목

별 소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수급전망에 필요한 모형은 모델

베이스에 수록하였다.

1.4. 소위원회 개최 및 관측정보 제공

매월 관측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측결과에 대해서는 매월 10일을 기준으

로 1996년 10월부터 「농업관측월보」를 작성하여 시군 농협을 통해 전국적

으로 40,000부를 농민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한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996년 10월부터 누적된 관측월보의 내용은 천리안 등 공

중통신망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IS)을

통해 분산하고 있다. 그리고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Homepag e)를 통해서도

국내외 기관 및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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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 운영

2.1. 모니터운영 목적

농업관측조사로는 농림부에서 표본조사하고 있는 채소류조사, 농협에서 조

사하는 주산단지에 대한 작목반 조사, 기타 민간기관에서 각자의 목적에 따

라 조사하고 있는 품목별 출하 및 가격동향조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조사결과는 서로 상이하고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

사시기, 표본 등도 다르다. 그리고 이들 조사결과는 전국 표본이 아니기 때

문에 전국 대표성이 없거나(농협의 작목반 전수조사, 품목별 민간기관의 조

사), 비표본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농림부 조사) 문제가 있을 때에 결과를 신

속하게 적기에 입수하여 활용할 수 없다.(<표4- 1> 참조)

표 4- 1 기관별 관측조사의 비교

구

분
농림부 조사 농 협 조 사 민간기관 조사 모니터 조사

조

사
방

법

표 본 조 사

- 주산단지 단위농협

에 작목반을 구성
하여 전수조사

- 전배련, 대파협회,
냉동협회 등 기관
산하 농민대상의

설문조사

- 도별,품목별 주산단지를

기준으로 재배면적이
많은시군의 주산단지에

속한 농협단위조합, 시군
농촌지도소를 선택.

- 그지역을 대표하는 조합
직원, 농민 등을 추천.

특
징

- 대표성 있음

- 조사기간이 고
정되어 필요시

신속한 관측
결과를 입수할

수 없음.
- 비표본오차가

존재함.

- 농림부의 관측조사

와 중복됨.
- 표본설계에 의한

통계조사가 아님.
- 전국 대표성 없음.
- 주산단지의 현황을

심층 분석할 수

있음.

- 기관산하 농민의

수급현황을 파악.
- 생산자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하여 객관성유지

나 업무효율성이
미흡.

- 서로 다른 기관별 분석

결과를비교•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필요에 따라 신속한 수급
동향 예측에 이용.

- 심층조사로 비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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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원에서는 품목별 주산단지별로 모니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기관별 조사결과를 비교•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필요시 수시로

신속한 수급동향 예측에 이용하고 있다.

2.2. 모니터 선정

농림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채소류 주산단지 중 품목별로 재배면

적이 많은 시군에 속한 주산단지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모니터 선정을 위해서 품목별 주산단지의 농협 단위조합, 농촌지

도소에 의뢰하여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조합직원,

농촌지도사, 농민 등을 3∼5명씩을 추천받아 모니터로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모니터에게는 위촉장을 발송하고 품목별 식부의향, 재배면

적 및 작황조사를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하여 의뢰하였으며, 모니터 조

사결과는 소위원회 회의자료, 농업관측월보 등의 작성에 이용하였으며, 모니

터 운영의 결과 응답이나 협조가 부진한 모니터는 추가 모집후 정비하였다.

이렇게 정비된 모니터 인원은 1998년 현재 고추: 203명, 마늘: 159명, 양파:

98명, 대파: 57명, 고냉지무•배추: 64명, 가을 무•배추: 112명, 봄무 • 배추: 90

명등 총 783명이며 그 구성은 <표4- 2> 와 같다.

표 4- 2 도별 품목별 모니터 현황

도별 고랭지무•배추 김장무• 배추 봄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파 계
경기 0 19 20 19 3 0 16 77
강원 27 4 0 23 9 0 1 64
충북 3 6 5 28 10 0 5 57
층남 0 24 20 24 23 0 4 95
전북 12 14 20 21 5 4 2 78
전남 3 14 0 28 51 28 13 137
경북 12 9 5 43 30 32 8 139
경남 7 20 20 17 24 28 8 124
제주 0 2 0 0 4 6 0 12
계 64 112 90 203 159 98 57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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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모니터 설문조사

당 연구원에서는 농업관측을 위하여 품목별 주산단지별 모니터를 독립적

으로 운영하여 기관별 조사결과를 비교•검토하고, 모니터의 조사결과를 필요

시 수시로 신속한 수급동향 예측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매월 <표 4- 3>과 같

은 조사계획에 의하여 모니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데이터화일(ex cel

file)의 형태로 축적•저장되며, 분석결과는 소위원회 회의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4- 3 품목별 모니터조사 계획

품 목 조 사 내 용 조 사 시 기

고 추

재배의향조사 (제1차)
재배의향조사 (제2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3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4차)
다음년도 재배의향면적 (제5차)

2월
3월
4월
7월

11월

마 늘,

양 파

재배의향조사 (제1차)
재배면적조사 (제2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3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4차)

재배면적, 작황 및 가격조사 (제5차)
재배의향조사 (제6차)
재배의향조사 (제7차)
재배면적조사 (제8차)
재배면적조사 (제9차)

2월
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

고랭지 무·배추

재배의향조사 (제1차)
재배의향조사 (제2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3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4차)

‘98 재배의향면적 (제5차)

4월
5월
6월
7월

11월

가을 무·배추

재배의향조사 (제1차)
파종실적조사 (제2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3차)
재배면적 및 작황조사 (제4차)

8월
9월

10월
11월

대 파

재배의향조사 (제1차)
재배의향조사 (제2차)
재배면적조사 (제3차)
재배면적조사 (제4차)

2월
3월

10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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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관측 데이터베이스구축

3.1. 관측데이터베이스 구성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수집,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한 모니터조사, 타

기관(농협, 농림부,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산물냉장협회, 각 품목별 협회

등)을 통한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전산입력하였으며, 시계열자료는 수급 및

가격전망을 위하여 관측데이타베이스에 수록하였는데 <그림 4- 2> 는 관측데

이터베이스의 구성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4- 2 관측데이터베이스 구성도

3.2. 자료 수록내용 및 활용

관측 데이터베이스에는 농.축산물의 수급모델 추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 통계자료들이 우선적으로 수집되어 수록되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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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자료는 소위원회를 위해 수집, 분석된 고추, 마늘, 양파, 파, 김장무• 배

추, 고냉지무•배추의 품목별 생산량 및 재배면적, 재배예상면적 등 생산예측

정보, 전국 도매시장의 품목별 경락가격, 무우,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채

소류 품목의 식부면적, 생산량, 소비량, 농가판매가격 등의 시계열자료, 그리

고 물가지수, 인구, 1인당GNP, 1인당 가처분소득 등의 지표들이다.

이들 자료는 개인용컴퓨터(PC)에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이 자료들은

통계팩키지(Package)나 관련 프로그램(SAS, QPRO, EXCEL 등)과 직접 연

결 사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입력자료는 계속 보완 •갱신

(Update)되어 확장될 것이다.

관측데이터베이스의 수록내용은 < 표4- 4> 와 같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되어 있는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식부면적,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소비량

의 시계열자료들의 내용과 그들의 변수명(Variable Name), 시계열자료의 수

록기간 등은 <표4- 5>와 같다.

표 4- 4 관측데이터베이스 수록내용

대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세 분 류 화 일 명

농 산 물

식부면적
생산량
가격
소비량

농가판매가격
농가구입가격

연도별
월별

AREA.DBF
PROD.DBF
FPY.DBF
FPM.DBF
DMD.DBF

주요경제지표 INDEX.DBF

그리고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파 등 채소류에 대해서는 미 농업경제

국(USDA/ERS)에서 개발한 T S(T ime Series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 표4- 6>과 같이 T S File을 작성하였다.

또한 T S(T ime Series ) 소프트웨어에 수록되어 있는 간단한 모델 (Line,

Parabola, Exponentia l, F it the Bes t 등)을 T S F ile과 연결하여 다음 4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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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료의 검색뿐 아니라 간단한 분석, 예측이 대화식

(Interact ive Model)으로 가능토록 하였다.

표 4- 5 채소류 식부면적 및 생산량, 가격, 소비량 자료 수록내역

수 록 내 용 식부면적항목 생산량항목 가격항목 소비량항목 수록 기간
배추

노지배추

노지봄배추

노지봄배추(일반)
노지봄배추(고냉지)

노지가을배추

시설배추

무

노지무

노지봄무

노지봄무(일반)
노지봄무(고냉지)

노지가을무

시설무

고추

노지고추

시설고추

파

양파

마늘

A621
A6211
A62111

A621111
A621112
A62112

A6212
A631
A6311

A6311
A631111
A631112

A63112
A6312
A641

A6411
A6412
A642

A643
A645

P621
P6211
P62111

P621111
P621112
P62112

P6212
P631
P6311

P63111
P631111
P631112

P63112
P6312
P641

P6411
P6412
P642

P643
P645

FP621
FP6211
FP62111

FP621111
FP621112
FP62112

FP6212
FP631
FP6311

FP63111
FP631111
FP631112

FP63112
FP6312
FP641

FP6411
FP6412
FP642

FP643
FP645

D621
D6211
D62111

D621111
D621112
D62112

D6212
D631
D6311

D63111
D631111
D631112

D63112
D6312
D641

D6411
D6412
D642

D643
D645

〃

〃

1981- 1997

1991- 1997
〃

1981- 1997

1988- 1997
〃

〃

1981- 1997
1991- 1997

〃

1975- 1997
1988- 1997

〃

〃

1988- 1997
1975- 1997

〃

〃

ㅇ고추는 1971년까지 3.75 kg당 가격임.

ㅇ양파는 1983년까지는 3.75 kg당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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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 채소류 TS File

품 목 수 록 내 용 화 일 명

고 추, 마 늘, 양 파

무, 배 추, 파

농가판매가격
식 부 면 적

생 산 량

AREA.T S

고 추 월별 농가판매가격 PEP_PR.T S
마 늘 월별 농가판매가격 GAL_PR.T S
양 파 월별 농가판매가격 ONI_PR.T S

무 월별 농가판매가격 RAD_PR.T S
배 추 월별 농가판매가격 CAB_PR.T S

파 월별 농가판매가격 WEL_PR.T S

고 추

식 부 면 적

생 산 량
소 비 량

농가판매가격

PEPPER.T S

마 늘

식 부 면 적

생 산 량
소 비 량

농가판매가격

GALIC.T S

양 파

식 부 면 적
생 산 량

소 비 량
농가판매가격

ONION.T S

무

식 부 면 적

생 산 량
소 비 량

농가판매가격

RADISH.T S

배 추

식 부 면 적

생 산 량
소 비 량

농가판매가격

CABBAGE.T S

파

식 부 면 적

생 산 량
소 비 량

농가판매가격

WELSH.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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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예측모형

3절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농업경제국(ERS)에

서 개발한 T S(T ime Series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수급분석모형, 오

치주외(1994,12)의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단일방정식과 시계열모형, 이번에 중

점을 두고 연구한 동태적 수급모형을 포함한 4가지 분석모형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급예측모형이다. T S모형은 즉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

구자에게 도움을 주나 깊이있는 분석이 안되는 단점이 있고, 단일방정식 모

형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반응분석에 강점이 있어 일선 공무원이 선호

하는 수급탄성치 분석에 용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떨어진다. 예측작

업을 하는데는 추세 및 주기변동을 잘 반영해주는 시계열 모형의 활용이 합

당하지만,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인과분석에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인과분석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널리 활용이 시작된 동태적 수요공급모형3)을 포함시켜서

4가지 경쟁모형의 예측결과를 비교하여 품목별 수급분석을 하였다.

다음에서는 비교적 많이 언급된 단일 방정식 모형을 제외하고 T S모형, 시

계열모형 및 동태적 수요공급모형에 대한 활용예를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는

빠져 있지만 앞으로의 축산물분석이 추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축산모형도 예

시한다.

마지막에는 이상의 4가지 모형중에서 각 품목별로 최적모형을 어떤 기준

에서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품목별 수급모형 절차와 정확성 분석에 대해 언

급하고자 한다.

3. 미국 High Performance System사가 개발한 ST ELL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사고을

모델링하는 추세가 미국 MIT 대학을 중심으로 10여년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은 경제

·경영학에서는 물론 교육, 사회, 생물, 물리 등 모든 분야세서 시스템 동학적 모델링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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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S 모형 분석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파 등 채소류에 대해서 미농업경제국(ERS)에

서 개발한 T S(T ime Series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S F ile을

작성하였으며, T S(T ime Series ) 소프트웨어에 수록되어 있는 모델들(Line,

Parabola, Ex ponential, F it the Bes t 등)을 T S F ile과 연결•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식 (Interact ive Model)으로 수급예측작업을 하였다.

T S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채소류 데이터베이스 수급예측(예)를 살펴보면 < 그림

4- 3> ∼< 그림 4- 6> 과 같다.

<그림 4- 3> 을 보면 채소류 데이터베이스에서 마늘(Garlic.ts file)을 선택하고,

< 그림 4- 4> 에서는 생산량(production)을 선택하는 화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림

4- 5> , <그림 4- 6> 에서 마늘 생산량을 Fit the Bes t모형에 연결하여 2000년까지

예측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측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그림4- 7> 과

같으며 예측치 및 추정식을 보여주는 결과표는 <표 4- 7> 과 같다.

4.2. 시계열모형 분석

여기서는 시계열모형을 설정하고 예측하는 예로서 마늘·양파 재배면적에

대하여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분석절차 및 결과를 제공한다.

4.2.1. 분석목표

시계열모형을 설정하여 마늘, 양파 재배면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1997년에서 2003년까지 두 품목의 재배면적을 예측하였다.

단위 : ha, 기간 : 1951∼1996

변 수 시계열수 평 균 표준오차 최소치 최대치

Y(마늘 재배면적) 46 21,964.3 15,167.2 5,393 49,918
Z(양파 재배면적) 46 6,267.6 4,316.5 1,088 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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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 TS DB 선택화면

Time Serie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ile Data Graph Table Help

Open...
Notes Alt+N
Export/Print C:\TS\*.TS?
Language... area.ts 16k 4/21/95
DOS Shell barley.ts 196k 3/10/94
Exit Alt+X barley.tsc 60k 3/10/94

cab_pr.ts 17k 8/26/98
cabbage.ts 16k 2/02/98
gal_pr.ts 18k 8/26/98
garlic.ts 16k 2/02/98
oni_pr.ts 18k 8/26/98
onion.ts 16k 2/02/98

그림 4- 4 TS Data 선택화면

Time Serie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ile Data Graph Table Help

Region...
Attribute
Fit Attributes
Transfor Area Harvested(ha)

Production (M/T)
Annual Supply(g/day)
Farm Price(won/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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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TS Graph 선택화면

Time Serie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ile Data Graph Table Help

Region...
Attribute
Fit
Transfor Type

Limits
Projecti Line

Exponential
Fit The Best

그림 4- 6 TS Proje ction 선택화면

Time Series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File Data Graph Table Help

Region...
Attribute
Fit
Transfor Type

Limits
Projecion

Set Projection year
Cancel Projection

Enter the final Projection Year:2000



그림 4- 7 TS모형에 의한 예측결과 그래프

T S g raph의 결과1(기간: 1975∼2000년) T S g raph의 결과2(기간: 1981∼2000년)

표 4- 7 TS를 이용한 생산량 예측(기간 : 1981∼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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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생 산 량 예 측 치 오 차 추 정 식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20,183
200,189
256,201
369,846
400,782
303,304
356,954
416,774
480,513
464,649
392,908
362,344
461,735
455,955
393,834

218732.63
255879.25
289470.54
319506.51
345987.15
368912.47
388282.46
404097.12
416356.45
425060.45
430209.13
431802.48
429840.51
424323.20
415250.57
402622.62
386439.33
366700.72

- 1450.37
55690.25
33269.54

- 50339.49
- 54794.85

65608.47
31328.46

- 12676.88
- 64156.55
- 39588.55

37301.13
69458.48

- 31894.49
- 31631.80

21416.57

추정식(Parabola):
y = ax2+ bx+ c

y : 생산량 (톤)
x : Year Index(1980=1)

a = - 1777.6636
b = 70922.2307

c = - 275576.7012
R2 = 0.8102

SEE=11700.1198

4.2.2. Unit root test

마늘·양파 재배면적 시계열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ADF모형을 고려

하였다.

Y t = 0 + 1Y t - 1 +
p

i = 1
i Y t - i + 1

여기서 t1, t=1,...,N은 백색잡음(w hite noise)이라고 가정하면 위식은 상

수항과 함께 추세가 없는 모형이다. 이 때 단위근 검정을 위해 필요한 귀무

가설은 변수에 대한 ADF 검정을 위한 5% 임계값에 의해 비교된다.

각 시계열자료들에 대한 단위근 검정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다

시 말해서, 계산된 검정값이 5% 유의수준 하에서 임계값을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마늘·양파 재배면적 시계열자료는 안정성(s tationarity)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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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key- Fuller tes t결과, 두 시계열 모두 안정적 시계열(s ta tionary series )

이 아니므로 OLS나 ARMA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가 없다.

4.2.3. VAR모형에 의한 예측

마늘·양파 재배면적에 대한 VAR 모형은 적합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차변수( lag variables )에 대한 검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관측치의 수가 제한

된 환경에서 자유도(deg rees of freedom)의 손실이 우려될 수 있지만, 예측

의 정확도가 우수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형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변수들에 대한 1951- 1996년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VA R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본모형으로서의 VAR분석은 모형에 이용된 변수들의 수만큼 선형회귀방

정식을 구성하는데 각 회귀방정식은 각 변수들을 종속변수로 하고 모형에

소속된 다른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이용한다(symmetrically).

적정 VAR 모형설정을 위하여 46개 표본을 감안하여 기본형태에서 모든

변수를 대칭적(symmetrica l)으로 취급하여 4 간격( lag)부터 시작하였다. 그리

고 4 간격(lag)과 2 간격( lag )을 이용하여 AIC, SBC 통계치(s tatis t ics )를

비교하고 LOG RAT IO치를 분석한 후 4개를 적정 간격(Lags )으로 채택하

였으며 이 모형에 의한 마늘, 양파의 재배면적 예측치는 <표 4- 8> 과 같다.

표 4- 8 VAR모형에 의한 마늘, 양파 재배면적 예측

기 간
마늘 재배면적

(단위: ha)
양파 재배면적

(단위: h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43,610.2
43,564.7
46,103.4
45,281.7
44,195.0
45,831.7
47,632.1

10,299.9
12,396.0
12,504.2
11,966.0
11,970.5
12,928.0
12,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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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동태적 수요공급모형

4.3.1. 분석목표

여기서는 동태적 수요공급모형을 설정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무, 배추, 고

추, 마늘, 양파의 채소류의 분석절차를 제공한다. 정태적 균형모형은 공급과

수요곡선의 교차에 의하여 수요·공급량이 결정되나 이 교차가 어떠한 경로

로 도달되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시스템동학에서는

생산물 자체의 산출량보다는 생산물의 획득가능성과 수요예상량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현

장에서 어떠한 가격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지를 추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태적 수요공급 모형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정태적 모델에

가격반응의 센서기능과 각각의 시계열 변수들의 동태적 흐름을 시스템접근

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들이 시간단위로 측정되어지

며 스톡 변수에는 항상 초기치(initial va lue)가 주어진다. 스톡 및 플로우 변

수들간의 관계식들은 계량적인 분석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얻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분석자의 직관에 의해서 관계식이 도출

된다. 이 때 분석자의 직관에 의한 관계식은 과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

면 변수를 생략하거나 관계식을 생략하는 기존의 시뮬레이션 모델과는 커다

란 차이가 있다. 변수들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통계분석도구를 사

용하여 얻어낸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얻어진 변수들 간

의 관계식들로 이루어진 직관적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시스템 동태모형 속에

서 종합화되는 기능은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요공급 동태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장기예측을 위한 년

단위의 예측모형과 단기예측을 위한 월단위의 예측모형이 있다. 장기예측을

- 79 -



한 작물은 고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무, 가을무가 있고 단기예측을

한 작물은 공급과 수요량이 원단위로 예측이 가능한 고추, 마늘, 양파가 있

다.

여기서는 이 모델이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4)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적으

로 고추에 한해 자세한 수식체계를 소개하고 나머지는 분석결과만을 제시코

자 한다.

4.3.2. 장기예측모형

장기예측모형은 수요, 공급, 가격 섹터 등 크게 3가지 섹터로 나누어져 분

석된다. 수요섹터에서 수요는 수요 가격 예정표(demand price schedule)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 수요 가격 예정표는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

자 하는 양을 나타내는 수요곡선이다. 수요는 두 가지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우선 수요는 공급자의 재고물량( inventory s tock)의 출고량

(outflow )을 결정한다. 이것은 재고로부터 나오는 출고율(ra te of shipment)

이 바로 수요와 같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림 4- 8 장기예측모형

모델의 공급 섹터에서 입고량(inflow ) 공급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과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입의무물량(MMA)이 합쳐진 총공급량이 된다. 일반

적인 경제 이론은 초과(ex cess ) 및 미달된( inadequate) 재고에 대하여 명시적

으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모델은 그러한 재고의 효과를 내생화

4. 이 모델에서 사용한 스텔라(S tella) 소프트웨어는 동학모델을 프로그랭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1년도에 미국의 High Performance사에 의해 첫 버전이 나온 후 지금까지 경제, 경영, 사

회, 생물, 물리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MIT 대학을 중심으로하여 시스템사고를

모델링하는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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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있다.

공급 플로우는 재배면적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급·가격 예정표는 생산자

가 시장에서 얻은 각각의 가격에 대하여 얼마나 재배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

내는 공급 곡선이다. 이 재배면적에 작황을 곱해주면 국내 총생산량이 나오

고 이에 MMA방출을 더해주면 총공급량이 결정된다.

가격섹터는 수급비율에 의하여 가격이 반응하는 가격센서에 의하여 전년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변동폭을 추가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한다. 수급비율(총

공급/총수요)이 1보다 크면 이는 초과수요를 나타내어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만약 1보다 작으면 초과공급이 되어 가격을 하락시킨다. 이와 같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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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반응을 추정해나가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이다.

( 1) 고추 장기예측모형

고추의 동태적 장기예측을 위한 수식체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가) 공급섹터

◎ 총공급(t ) = 작황( t ) × 재배면적( t) + MMA (t)

- 재배면적( t) = 기본재배면적(상수항) + 공급함수

◆ 공급함수 =Graph(전년가격) ※ 회귀분석 추정치

(1000, 11300), (1500, 16950), (2000, 22600), (2500, 28250), (3000, 33900),

(3500, 33900), (4000, 45200), (4500, 50850), (5000, 56500), (5500, 62150),

(6000, 67800),

◆ MMA(t) = GRA PH(time) ※ 유통공사 조사치

(1975, 0.0), (1976, 0.0), (1977, 0.0), (1978, 0.0), (1979, 0.0), (1980, 0.0),

(1981, 0.0), (1982, 0.0), (1983, 0.0), (1984, 0.0), (1985, 0.0), (1986, 0.0),

(1987, 0.00), (1988, 0.00), (1989, 0.00), (1990, 0.0), (1991, 0.0), (1992, 0.0),

(1993, 0.0), (1994, 0.0), (1995, 4.7), (1996, 5.0), (1997, 4.0), (1998, 5.0),

(1999, 5.0), (2000, 5.0)

◆작황( t) = GRAPH(time) ※ 실제치와 VAR 모형에 의한 예측치

(1975, 1.29), (1976, 1.45), (1977, 1.42), (1978, 0.61), (1979, 1.03),

(1980, 0.94), (1981, 0.91), (1982, 1.15), (1983, 1.59), (1984, 1.17),

(1985, 1.40), (1986, 1.53), (1987, 1.55), (1988, 2.50), (1989, 2.58),

(1990, 2.73), (1991, 2.65), (1992, 3.09), (1993, 3.01), (1994, 3.11),

(1995, 2.21), (1996, 2.41), (1997, 2.59), (1998, 1.60), (1999, 2.90),

(2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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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재고( t) = 시장재고 0 +
t

0
(총공급 - 출고) dt

시장재고 0 = 0

출고 = 총수요

◎ 수급비율( t) = {총공급/총수요}(t)

나) 수요섹터

잔여소비량( t) = 총소비량 0 +
t

0
(총수요 - 소비) dt

시장재고 0 = 0

◎ 총수요(t ) = 기본수요 + 수요함수 +( 30 × GNP)

- 기본수요( t) =100,000 ※ 회귀분석의 상수항 값

◆ GNP(t) = Graph(t ime) ※ 달러로 표시된 1인당 국민소득액과 VAR

모형에 의한 예측치

◆ 수요함수 = Graph(전년가격) ※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

(1000, - 21000), (1500, - 31500), (2000, - 42000), (2500, - 52500),

(3000, - 63000), (3500, - 73500), (4000, - 84000), (4500, - 94500),

(5000, - 1.1e+005), (5500, - 1.2e+005), (6000, - 1.3e+005)

다) 가격섹터

◎ 가격(t ) = 가격센서(t ) × 전년가격(t )

- 가격센서( t) = Graph{수급비율( t )}

(0.4, 5.00), (0.488, 5.00), (0.575, 5.00), (0.663, 2.00), (0.75, 1.50),

(0.838, 1.15), (0.925, 1.10), (1.01, 1.00), (1.10, 0.94), (1.19, 0.92),

(1.28, 0.9), (1.36, 0.88), (1.45, 0.87), (1.54, 0.85), (1.63, 0.83),

(1.71, 0.8), (1.80, 0.75)

※ 수급비율(공급/수요)이 1.0 이하면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성질을

가진 조정계수 - - - > 시장현실을 반영하도록 연구자가 반복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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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ation Method)한 조정계수

- 전월가격( t) = 전월가격 0 +
t

0
(가격변동) dt

전월가격 0 = 2, 273

<표 4- 9>는 위의 수식에 의해서 추정된 연도별 고추가격의 예측결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고추의 장기예측 결과는 예측기간 중에서 초기와 말기에는 상당히 근접하

고 있으나 중기에는 실제치와 맞지 않고 있다. 이는 고추의 수급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센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이 된다. 시장

에서 가격이 변동폭이 수급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 모형에서의 가격센서는 수요가 공급보다 커서 수급비율이 1보다 작

을 때에는 가격의 상승폭이 가파르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는 가격의 하

락은 매우 완만하게 변동하고 있다.

표 4- 9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추가격 예측결과

단위: 건홍, 중품, 농가판매가격, 원/6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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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실제가격 예측가격
1985 3100 1399
1986 1958 1257
1987 2359 1218
1988 1979 1092
1989 1003 1003
1990 1931 959
1991 2814 982
1992 3636 923
1993 3346 880
1994 3113 890
1995 3723 2419
1996 3726 3273
1997 2957 3359
1998 3815
1999 3202
2000 3432

그림 4- 9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추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 2) 무·배추 장기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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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추의 동태적 장기예측 모형은 <그림 4- 10>과 같이 고추와는 달리

수입량과 재고물량의 저장성이 적어서 하나의 섹터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

라 가격이 반응하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무·배추의 동태적 장기예측 모형으로 추정한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

무, 고랭지무의 가격예측 결과표는 각각 < 표 4- 10> ∼ < 표 4- 13> 과 같으며

예측결과 그래프는 < 그림 4- 11> ∼ < 그림 4- 14> 와 같다.

그림 4- 10 무·배추 장기 동태모형

표 4- 10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가을배추가격 예측결과

단위: 중품, 농가판매가격, 원/3.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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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실제가격 예측가격
1985 416 268
1986 214 249
1987 521 521
1988 581 585
1989 582 540
1990 212 276
1991 241 240
1992 239 206
1993 182 177
1994 383 338
1995 581 588
1996 570 527
1997 689 702
1998 603
1999 530
2000 455

그림 4- 11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가을배추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표 4- 11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냉지배추가격 예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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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중품, 농가판매가격, 원/3.75kg

년도 실제가격 예측가격
1985 409 321
1986 435 373
1987 558 422
1988 635 556
1989 532 680
1990 682 795
1991 436 424
1992 252 415
1993 243 399
1994 437 483
1995 652 581
1996 700 712
1997 679 872
1998 436
1999 558
2000 684

그림 4- 12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랭지배추 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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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2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가을무가격 예측결과

단위: 중품, 농가판매가격, 원/3.75kg

년도 실제가격 예측가격
1985 312 638
1986 256 635
1987 507 633
1988 540 636
1989 403 548
1990 216 457
1991 204 509
1992 223 485
1993 214 460
1994 313 450
1995 406 411
1996 579 348
1997 898 856
1998 777
1999 719
2000 652

그림 4- 13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가을무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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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3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랭지무가격 예측결과

단위: 중품, 농가판매가격, 원/3.75kg

년도 실제가격 예측가격
1985 315 239
1986 385 228
1987 420 406
1988 579 723
1989 412 583
1990 485 475
1991 242 425
1992 258 375
1993 220 362
1994 326 350
1995 380 445
1996 553 566
1997 770 838
1998 685
1999 602
2000 508

그림 4- 14 동태모형에 의한 연도별 고랭지무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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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단기예측모형

동태적 수급모형은 일반적인 정태적 모델에 재고의 동학적 효과를 혼합한

체계(시스템)적 사고에 입각하여 공급섹터, 수요섹터, 가격섹터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계열 변수들의 동태적 흐름을 파악한다.

단기 예측모형은 장기예측 모형과는 달리 월단위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모형화하고 있다. 이는 가격수요·공급

함수를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이 부정확하므로 공급과 수요량의 변화를 월단

위로 예측하여 보다 시장정보를 모형속에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하

여 시장상인들에 의한 수요예측과 유통공사, 농림부 원예채소국, 농업통계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월단위의 공급량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 4- 15 단기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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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추 단기예측모형

표 4- 14 동태모형에 의한 월별 고추가격 예측결과

단위: 화건, 상품도매가격, 원/600g

1998년 실제가격 예측가격
1월 2600 2770
2월 2600 2527
3월 2600 2614
4월 2600 2953
5월 2600 2790
6월 3048 3025
7월 3185 3132
8월 3740 4151
9월 4996 5073

10월 4889 5034
11월 4593
12월 4191

그림 4- 16 동태모형에 의한 월별 고추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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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늘 단기예측모형

표 4- 15 동태모형에 의한 월별 마늘가격 예측결과

단위: 난지형, 상품도매가격, 원/ kg

1998년 실제가격 예측가격
1월 2503 2353
2월 3183 2476
3월 3237 2516
4월 3678 3285
5월 3081 3396
6월 2581 3099
7월 3012 3279
8월 3250 3411
9월 3365 3377

10월 3354 3357
11월 3371 3335
12월 3330

그림 4- 17 동태모형에 의한 월별 마늘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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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파 단기예측 모형

표 4- 16 동태모형에 의한 월별 양파가격 예측결과

단위: 상품, 상품도매가격, 원/ kg

1998년 실제가격 예측가격
1월 598 593
2월 682 676
3월 734 805
4월 545 563
5월 294 304
6월 322 349
7월 311 384
8월 384 425
9월 452 470
10월 530 552
11월 526 521
12월 493

그림 4- 18 동태모형에 의한 월별 양파가격 예측결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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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축산관측 모형

4.4.1. 단일방정식 모형(수요부문)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감소로 축산물에 대한 수요

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축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사육두수가 감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요부문에서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과 예측력 향상

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축산물을 육류, 달걀, 우유로 분리하고, 육류의 수요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나누고, 쇠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육으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수급

모형을 설정한다.

그림 4- 19 축산물 수요함수 체계

국내산쇠고기
쇠 고 기

육 유
축산물 수입쇠고기

동
물 돼지고기
성
식
품 달 걀 닭 고 기

우 유

수산물

( 1) 정규최소자승추정

모형의 구성함수에 대한 적합성 검증은 정규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추정

으로 각 변수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토하여 변수로서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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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의 수요함수

① 선형함수

여기서 T M Ct: t분기 육류 소비량(kg),

P M I t: t분기 육류도매가격지수(1990=100),

P F I t: t분기 선어류도매가격지수(1990=100),

Y t : t분기 1인당 가처분국민소득(천원).

② 전대수함수

③ 반대수함수

국내산 쇠고기수요함수

① 선형함수

여기서 D it : t분기 육류 i 소비량(i= 1쇠고기, 2돼지고기, 3닭고기, 4수입쇠고기),

T MC t = - 56. 76 + 0. 0766Y t

( - 0. 10) ( 30. 00) R 2 = 0. 985
F = 900. 32

T heil' s U = 0. 478

ln T MC t = - 2. 6126 + 1. 00316 ln Y t

( - 4. 93) ( 23. 13) R 2 = 0. 975
F = 535. 02

T heil' s U = 0. 496

T MC t = - 185670 + 16509 ln Y t

( - 19. 57) ( 21. 27) R 2 = 0. 970
F = 452. 47

T heil' s U = 0. 586

D 1t = 5093. 49- 0. 7454P 1t + 0. 0062Y t

( 6. 57) ( - 4. 65) ( 3. 24) R 2 = 0. 605
F = 11. 74

T heil' s U = 0.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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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t : t분기 소비재 i의 가격(i= 1쇠고기, 2돼지고기, 3닭고기, 4수입쇠고기),
P jt : t분기 대체재 j의 가격

② 전대수함수

③ 반대수함수

수입쇠고기수요함수

① 선형함수

② 전대수함수

ln D 1t = 12. 58- 1. 2875 ln P 1t + 0. 5097ln Y t

( 4. 23) ( - 3. 83) ( 2. 90) R 2 = 0. 529
F = 8. 85

T heil' s U = 0. 813

D 1t = 17571- 3507. 71 ln P 1t + 1222. 187 ln Y t

( 2. 63) ( - 4. 65) ( 3. 10) R 2 = 0. 616
F = 12. 22

T heil' s U = 0. 850

D 4t = - 1431. 29- 0. 6707P 4t + 0. 511P 1t + 0. 506P 2t

( - 0. 47) ( - 2. 05) ( 2. 80) ( 2. 96)

+ 0. 330D 4t - 1+ 0. 0032Y t

( 1. 98) ( 0. 65) R 2 = 0. 939
F = 44. 24

T heil' s U = 0. 138

ln D 4t = - 153. 85 - 0. 7633ln P 4t + 13. 3121ln P 1t

( - 1. 97) ( - 0. 21) ( 5. 30)

+ 3. 7166 ln P 2t - 0. 2114 ln D 4t - 1 + 1. 9936 ln Y t

( 2. 38) ( - 1. 20) ( 0. 73)

R 2 = 0. 790
F = 11. 53

T heil' s U = 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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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반대수함수

돼지고기 수요함수

① 선형함수

② 전대수함수

③ 반대수함수

D 4t = - 42350 - 1767. 81 ln P 4t + 3204. 44 ln P 1t

( - 1. 45) ( - 1. 34) ( 3. 40)

+ 1277. 09 ln P 2t + 85. 33 ln D 4t - 1 + 1633. 40 ln Y t

( 2. 18) ( 1. 29) ( 1. 60)

R 2 = 0. 901
F = 26. 42

T heil' s U = 0. 250

D 2t = 1854. 97- 0. 9288P 2t + 0. 3704PA 1t+ 0. 0212Y t

( 0. 82) ( - 3. 48) ( 1. 10) ( 2. 29)

+ 0. 4170D 2t - 1

( 2. 13) R 2 = 0. 979
F = 165. 29

T heil' s U = 0. 359

ln D 2t = - 0. 955- 0. 2695 ln P 2t + 0. 2712 ln PA 1t + 0. 5390 ln Y t

( 0. 27) ( - 2. 44) ( 1. 12) ( 2. 07)

+ 0. 3636 ln D 2t - 1

( 1. 76) R 2 = 0. 961
F = 86. 24

T heil' s U = 0. 330

D 2t = - 114468- 1882. 26 ln P 2t + 4322. 38 ln PA 1t + 6570. 1 ln Y t

( - 6. 18) ( - 3. 28) ( 3. 42) ( 4. 85)

+ 2406. 9 ln D 2t - 1

( 2. 24) R 2 = 0. 987
F = 266. 51

T heil' s U = 0. 254

- 97 -



닭고기 수요함수

① 선형함수

② 전대수함수

③ 반대수함수

( 2) 3단계 최소자승추정

정규최소자승방법에 의해 선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육류별로 수요함수를

설정하고, 이들을 하나의 방정식체계로 구성하는 모형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구성함수(sys tem equation)를 3단계최소자승추정(3SLS)방법으로 계수를 추

정하였다. 실제 함수추정에 있어 외생변수(ins trument variable)로는 본모형

에 포함된 변수 이외에도 가처분국민소득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포함되었

D 3t = 1062. 89- 0. 5855P 3t + 0. 1022P 2t + 0. 008Y t

( 1. 22) ( - 1. 96) ( 1. 01) ( 2. 94)

+ 0. 4825D 3t - 1

( 2. 58) R 2 = 0. 977
F = 149. 80

T heil' s U = 0. 441

ln D 3t = 1. 711- 0. 4192ln P 3t + 0. 0576 ln P 2t + 0. 534 ln Y t

( 0. 83) ( - 2. 77) ( 0. 80) ( 3. 16)

+ 0. 3207 ln D 3t - 1

( 1. 65) R 2 = 0. 979
F = 163. 35

T heil' s U = 0. 397

D 3t = 15201- 1724. 615 ln P 3t + 292. 48 ln P 2t + 1037. 814 ln Y t

( 1. 42) ( - 2. 19) ( 0. 78) ( 1. 18)

+ 2075 ln D 3t - 1

( 2. 05) R 2 = 0. 957
F = 79. 15

T heil' s U = 0.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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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함수추정은 육류 수요량과 국내산 쇠고기가격함수를 포함한 모형으로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육류 수요함수

국내산 쇠고기 수요함수

수입 쇠고기 수요함수

돼지고기 수요함수

닭고기 수요함수

T MC t = 505. 75 + 0. 0734Y t

( 0. 70) ( 21. 08)

D 1t = 5076. 36- 0. 7039P 1t + 0. 0052Y t

( 7. 82) ( - 7. 62) ( 2. 10)

D 4t = - 3670. 63 - 0. 4066P 4t + 0. 5459P 1t + 0. 5949P 2t

( - 1. 50) ( - 1. 46) ( 3. 71) ( 5. 10)

+ 0. 0073Y t + 0. 3063D 4t - 1

( 1. 80) ( 2. 26)

D 2t = 1116. 86 - 0. 8253P 2t + 0. 3851PA 1t + 0. 0261Y t

( 0. 69) ( - 7. 31) ( 1. 54) ( 5. 38)

+ 0. 3460D 2t - 1

( 4. 40)

D 3t = 766. 62 - 0. 4461P 3t + 0. 1329P 2t + 0. 0104Y t

( 1. 41) ( - 2. 43) ( 2. 15) ( 3. 76)

+ 0. 3004D 3t - 1

( 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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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축산부문 시뮬레이션모형

축산관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대상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사육

두수의 변동상황이다. 축산관측의 최종목적이 미래 특정시점의 축산물 가격

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축산물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축산물의 공급량 수준을 결정하는 가축사육두수라고 할 수 있다.

분기별 모형에 있어 가축사육두수는 기본적으로 분기초 사육두수와 분기

중 도축두수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즉, 분기초 사육두수와 분기중 도축두수

가 주어지면,

분기말 사육두수 = 분기초 사육두수 + 분기중 증식두수 - 분기중 도축

두수이며

당분기말 사육두수 = 다음 분기초 사육두수

이므로 위의 식에서 유일한 미지수였던 분기중 증식두수를 구할 수 있으

므로, 위 식은 정의식(Ident ity)으로 주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증식두수와 도축두수중에는 폐사두수가 포함되어 있으나 양

쪽에서 더하거나 빼고 하여 일정한 수준으로 볼 때,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 위식은 항

상 성립하므로 소와 돼지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데 소부문은 암소와 수소 그

리고 젖소로 나누어 추정하며 송아지 증식두수에 있어 암수의 성비는 1:1로

보아 증식두수의 ½씩을 암소와 수소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사육두수 사이

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 그림 4- 20 > 이다.

양돈부문의 경우 모돈의 사육두수 변화를 따로 나타냈다. 암퇘지가 모두

새끼를 낳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돈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는 암퇘지

가 낳는 새끼도 적지는 않으나, 암퇘지의 사육두수나 모돈의 사육두수가 같

은 방향을 변화하고 있으며 번식률추정에서 이러한 요인이 반영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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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그림 4- 20 畜産部門의 供給 및 價格模型

위의 정의식과 모형의 흐름에서 통계자료에 의해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변수는 분기초 사육두수이므로 분기중 증식두수와 도축두수를 추정하여 분

기말 사육두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추정작업을 거쳐서 현재의 실

제치에서 장래의 예측치를 연결하게 된다. 축산관측의 목적이 양축농가에게

나 유통업계 그리고 정책당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축산물 가격

이 장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기 때문에 모형은 증식두수

와 도축두수를 가격에 대한 함수형태로 정의하여 이들 함수에 포함된 가격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고 함수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소부문

(1) 한우암소두수

NF C t = N F C t - 1 + B CF t - S B 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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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우수소두수

N MB t = NMB t - 1 + B CM t - S B M t

(3) 한육우사육두수

N CT t = NF C t + NMB t

(4) 한우증식두수

B C B t = - 99. 04+ 0. 176NF C t - 1 + 90. 7D 1 + 112. 8D 2 + 57. 4D 3

( - 1. 62) ( 4. 44) ( 2. 22) ( 3. 50) ( 1. 83)

R 2 = 0. 502
F = 8. 041

(5) 한우증식두수

B CB t = B CF t + B C M t +
B IM t

2
(단, B C M t = B CF t )

(6) 유우증식두수

(7) 유우사육두수

NMC t = N MC t - 1 +
B IM t

2
+ S MC t + IMC t

(8) 한육우수소도축두수

(9) 한육우암소도축두수

B IM t = 22. 4 + 0. 0405NMC t - 1 - 0. 0017L W t - 4 + 3. 02D 3

( 2. 87) ( 1. 86) ( - 1. 22) ( 1. 67)

R 2 = 0. 572
F = 2. 736

S B M t = 192517 - 105. 98PC B t + 5. 17L W t - 15467D 1 - 20216D 3

( 18. 7) ( 15. 8) ( 5. 95) ( - 3. 90) ( - 5. 04)

R 2 = 0. 906
F = 68. 211

- 102 -



(10) 유우도축두수

여기서 N F Ct ; t 분기초 암소 사육두수(천두),
S B F t ; t 분기중 암소 도축두수(천두),
B CF t ; t 분기중 암소 증식두수(천두),
N M B t ; t 분기초 수소 사육두수(천두),
S B M t ; t 분기중 수소 도축두수(천두),
B CM t ; t 분기중 수소 증식두수(천두),
N M Ct ; t 분기초 젖소 사육두수(천두),
S M F t ; t 분기중 젖소 도축두수(천두),
B IM t ; t 분기중 젖소 증식두수(천두),
B CB t ; t 분기중 한육우 증식두수(천두),
P CCt ; t 분기중 송아지 가격(천원/♂,두),
P CB t ; t 분기중 큰소 가격(천원,/ 400kg , ♂, 두),
P M t ; t 분기중 우유농가판매 가격(원/ kg),
P F B t ; t 분기중 비육우배합사료 가격(원/ 25kg),
L W t ; t 분기중 농촌로임(원/남자 1일).

양돈부문

(11) 돼지사육두수

NH G t = N H G t - 1 + B IP t - S H G t

S B F t = 315245 - 198. 08PC C t + 11. 84L W t - 58. 56PF B t

( 3. 48) ( - 11. 05) ( 6. 61) ( - 5. 04)

R 2 = 0. 827
F = 45. 470

S MF t = 12128 + 62. 65NMC t - 1 - 5. 22L W t - 3790. 6D 2 - 22444D 3

( 1. 10) ( 11. 36) ( - 2. 02) ( - 3. 16) ( - 1. 87)

R 2 = 0. 835
F = 36.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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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돈사육두수

(13) 돼지증식두수

(14) 돼지도축두수

여기서 N H Gt ; t 분기초 돼지 사육두수(천두),
S H Gt ; t 분기중 돼지 도축두수(천두),
B IP t ; t 분기중 돼지 증식두수(천두),
N H F t ; t 분기초 모돈 사육두수(천두),
P H Gt ; t 분기중 비육돈가격(천원/ 90kg 두).
P F H t ; t 분기중 양돈용배합사료가격(원/ 25kg),

가격부문

모형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매개로 균형에 접근하게 되고

균형량에서 벗어나는 물량은 재고로 처리(이월)된다. 모형에서는 도매가격

을 먼저 유도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으로 파급되는 형식

NH F t = - 159. 3 + 1. 055NH F t - 1 + 1. 166PH G t - 1

( - 3. 19) ( 19. 8) ( 4. 61)

R 2 = 0. 940
F = 221. 39

B IP t = - 422. 2 + 3. 52N H F t - 1 + 214. 12D 1 + 323. 7D 2 + 446. 4D 3

( - 1. 72) ( 8. 08) ( 1. 63) ( 2. 39) ( 3. 30)

R 2 = 0. 719
F = 18. 907

S H G t = - 1831096 + 282. 28N HG t - 1 + 116. 7L W t + 193. 63PH F t

( - 4. 86) ( 6. 41) ( 2. 70) ( 2. 46)

R 2 = 0. 835
F = 21.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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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했다.

(15) 큰소가격

(16) 송아지가격

(17) 쇠고기 지육도매가격

(18) 돼지고기도매가격

(19) 돼지농가판매가격

PB C t = 511. 1 + 0. 2201PB W t - 0. 1514NC T t - 1

( 3. 16) ( 12. 93) ( - 3. 68)

R 2 = 0. 959
F = 327. 31

PC C t = - 446. 9 + 0. 8327PB C t

( - 5. 64) ( 14. 2)

R 2 = 0. 878
F = 201. 55

PB W t = 2465. 2 - 0. 0073S B T t + 0. 1207Y t + 0. 4664PB W t - 1

( 2. 37) ( - 2. 86) ( 3. 12) ( 2. 65)

R 2 = 0. 885
F = 73. 093

PH W t = 881. 6 - 0. 0019S H G t + 0. 3097Y t + 265. 2D 2

( 3. 19) ( - 7. 02) ( 5. 18) ( 2. 65)

R 2 = 0. 737
F = 27. 07

PH G t = - 4. 20 + 0. 0591PH W t

( - 1. 06) ( 31. 0)

R 2 = 0. 972
F = 961.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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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B W t ; t 분기중 쇠고기도매가격( 원 / 지육 kg),
P H W t ; t 분기중 돼지고기도매가격( 원 / 지육 kg ),

Y t ; t 분기 가처분국민소득( 10억원).

4.4.3. 관측모형의 운용

본 시뮬레이션모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수입육(qt) 및 이의 판매가격(pt), 가처분 국민소득(경제성장율,

조세부담율, y t), 인구, 등의 경제변수에 대한 가정의 수에 따라 가능한 시나

리오가 설정되고 이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분기별 자료를

획득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용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4.5. 품목별 수급모형 선정절차

일반적으로 여러 모형중에서 최적모형을 선택할 때에는 모형의 정확성

(Accuracy), 유연성(Bending ), 납득성(Convincing ), 지속성(Durability), 간편

성(Eas ines s )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된다. 모형의 비용과 관련하여 채택

된 모형이 보다 나은 예측력을 갖고 있는가? 또 이 방법이 경제환경의 변

화와 같은 외적 변화와 생산방식의 변경과 같은 내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기준이 모형의 선정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이 설득력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계속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모형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분석목적에 따라 목적

에 합당한 모형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어떤 품목의 가격이 변했

을때 이 품목의 식부면적이나 생산량을 예측하기 원한다면 단일방정식 형태

의 함수가 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분석모형으로 단일방정식

형태의 함수를 이용하게 된다. 또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가격의 변동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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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동주기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Box - Jenkins모형, ARIMA모형, 전이모형(T ransfer Funct io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형 선정작업은 먼저 기존 연구결과 검토에 따라 품목별로

적합한 여러 종류의 모형을 설정한 다음 주어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계

수추정 작업을 하게 된다. 일차로 추정된 계수와 R2, Adjus ted R2, D/W 치

검토 및 Diagnos tic Checking 등 각종 통계치를 검증하고 평가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여 적합하지 않을 경우 모형을 다시 설정하여 다시 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모형의 계수추정에 의한 각종 통계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분석대상 모형으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분석모형을 통해 시계열 자료를 대입하여 예측력을 비교하여 상대

적으로 더 나은 모형을 예측모형으로 선택하여 이를 실용화하는 과정을 거

치는 것이다.

4.5.1 품목별 모형선정

채소류의 많은 품목중에서 고추, 마늘, 양파, 파, 무, 배추 등은 저장기간이

짧아 다음 출하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소비되어 이월되는 재고양이 거의 없

거나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들 채소류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

품목간 대체관계가 적고, 주요 변수인 전기 식부면적과 당기 생산량과 가격

그리고 소비량 등이 축차적으로 결정(Recurs ive s ys tem)되므로 이 경우에

효율적인 단일방정식 모형을 선정하고 정규최소자승추정(Ordinary Leas t

Square:OLS)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채소류의 경우 수요를 제외한 식부면적이나 생산량 추정식들

은 시차(lag )형태의 종속변수들이 독립변수로 취급되기 때문에 정규최소자승

추정에 의한 추정치가, 일관성(cons is tent)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

로, 이에 마땅한 일반화 최소자승추정방법(GLS)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연

구에서는 채소류의 생산의사결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적응적 기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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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 e Ex pectat ion Hypothes is )에 기초한 전이모형을 보완모형으로 선정

하여 추정하였다.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의 생산 및 수요에 있어 품목간 대체관계가 이

미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연립방정식체계를 선정하였다. 축산물중 가장

중요한 품목인 소값을 예측하기 위해 종래의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

사회귀(spurious regress ion)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integrat ion 검정후에, 오

차수정모형(Error Correct ion Model)을 보완모형으로 선정하여 소값을 추정

하였다.

4.5.2. 통계적인 모형 선택기준

다중결정계수(R2), 조정결정계수(R2), 설명변수 개개의 편회귀계수를 검정

하는 t치, 설명변수들의 유의성을 동시에 검정하는 F검정, 자기상관의 정도

를 검정하는 D/ W치 검토 및 추정잔차에 관한 분석 등을 통해 품목별 모형

의 적합도를 분석한다.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모형들은 MSE, RMSE, MAPE, T heil' s U 등의

정확도 검정(Accuracy T es t)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확한 모형을 선택한다.

적합도 검정(T es ting S pec ification)

함수추정에 의해 계산된 각 함수의 R2, R2, D/ W , D- h 치 등을 검토하고,

F검정, t치 등의 통계치를 검토하여 함수의 통계적 적합도를 검증하며, 추정

잔차에 관한 분석(Diagnos tic Checking )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

다.

정확도 검정(A ccuracy T es t)

평균자승오차(MSE:Mean Square Error)와 평균자승오차의 제곱근(RMSE:

Root Mean Square Error)는 추정치들이 실제 모수의 주위에 확산된 정도의

측정치이다. 따라서 편의와 분산의 두 개념을 하나로 통합한 측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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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두 값은 절대치의 비교이므로 서로 다른 시계열의 자료나 시계열의

간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비교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모형의 상

대적인 정확도만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 MS E = MSE =

n

i= 1
( X i - F i)

2

n

X i : 실제관측치
F i : 예측치
n : 관측치의 수

평균백분율절대오차(MAPE: Mean A bsolute Percentag e Error)은 평균오

차의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MAPE의 값이 15%보다 작으면 비교

적 정확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M A P E =
n

i = 1

P E i

n

여기서 P E t =
( X t - F t )

X t
× 100

타일의 불균등 계수(T heil' s inequality coefficient)는 모형의 동태적 적합도

를 비교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서 RMSE를 분자로 하는 U갓을 계산한다.

계산된 타일의 U값이 1보다 작고 U 값이 작을수록 예측모형의 정확도가 좋

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U > 1 일 경우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예측보다 별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T heil' s U 통계치의 값은 RMSE나 MAPE의 값보다 모형의 정확도를 검

증하기 편리하고 명확하므로 T heil' s U값으로 모형의 정확도를 검증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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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il' s U 통계치 U =

n - 1

i = 1
( FPE i + 1 - A PE i + 1) 2

n - 1
n - 1

i = 1
( A PE i + 1 ) 2

n - 1

FPE i + 1 =
F i + 1 - X i

X i
(예측치의 상대변화율)

A PE i + 1 =
X i + 1 - X i

X i
(실제치의 상대변화율)

5. 관측정보 분산

관측정보의 분산을 위하여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관측월보를 작성하여 시

군농협을 통해 전국적으로 40,000부를 농민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1996년 10월부터 작성된 관측월보중 1998년 8월∼10월까지 최근 3개월의 관

측월보의 내용을 부록에 예시하였다.(<부록 2.> 참조)

또한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관측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1996년 10월부터 축적된 관측월보의 내용을 천리안 등 공중

통신망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 IS)을 통

해 분산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홈페이지(Homepag e)에 농업관측 검색시스템

을 개발하여 국내외 기관 및 이용자에게 인터넷으로도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1. 공중통신망을 통한 관측정보 분산

농업관측월보의 내용은 통신용 화면 제작프로그램인 HISCOP를 통하여 매

월 전산정보화되어 농림수산정보센타의 AFF IS망, 「천리안」, 하이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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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통신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관측정보를 농림수산정보센터의 AFF IS망에 접속하여 관측결과를 검색하

는 과정은 <그림 4- 21> ∼ <그림 4- 23> 과 같다. 즉, < 그림 4- 21> 의 초기

화면에서 『3. 유통/무역』메뉴를 선택하고 <그림 4- 22> 농업관측 선택화면

에서 『12. 농업관측정보』를 선택하면 <그림 4- 23> 의 품목별 관측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5.2.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관측정보 분산

당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omepag e)를 통하여 <그림

4- 24> ∼ <그림 4- 27> 과 같이 국내외 기관 및 이용자에게 관측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주소 : ht tp:/ /w w w .krei.re.kr)

그림 4- 21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 초기화면

초기화면(TOP) (재)농림수산정보센터(☏02-589-0696)

〔정보서비스〕 〔통신서비스〕

1. 중앙기관/단체 11. 전자우편

2. 정책/통계 12. 대화실

3. 유통/무역 13. 게시판

4. 자재/기술 14. 자료실/설문조사

5. 수산/임업 15. 동호회

6. 뉴스/인물/문헌

7. 상품/관광 21. 종합통신서비스

8. 지역정보

9. 해외정보 99. 서비스안내/회원정보

첫화면(T)해당화면(M)윗화면(P)이동(GO)화면재출력(R)도움말(H)끝(X)

명령어(번호) 입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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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2 농업관측 선택화면

정보제공:(재)농림수산정보센터(02-589-0696)
정보명:유통/무역(M/T)
〔가격정보〕 〔유통지원정보〕
1. 농수축산물 전국평균가격 21. 품질인증농수산물
2. 청과물경락가격 22. 농산물/전통식품
3. 축산물/수산물/임산물가격 표준규격
4. 일본농수산물일일가격(화훼포함)
5. 가격정보 종합검색
6. 가락시장청과물 가격동향 〔무역정보〕

31. 농림수산물 무역정보
〔관측정보〕
11. 식부의향조사결과
12. 농업관측정보
13. 축산관측정보 100. 농림수산물 표준정보

첫화면(T)해당화면(M)윗화면(P)이동(GO)화면재출력(R)도움말(H)끝(X)

명령어(번호) 입력 >> 12

그림 4- 23 품목별 관측정보 선택화면

정보제공처 : 농림부 농업관측협의회(02-962-7311)
정보명 : 농업관측정보(FORC)

11.월별 농업관측결과

〔품목별 축적자료〕 〔게시판〕
21. 배추 31. 알립니다.
22. 무 32. 질의/응답
23. 고추
24. 마늘 99. 자료내용소개
26. 양파
27. 파

첫화면(T) 이동(GO) 화면재출력(R) 도움말(H) 끝(X)
명령어(번호) 입력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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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4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그림 4- 25 초기화면중 “농업관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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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6 “8월관측결과” 선택

그림 4- 27 농업관측 중 “품목별과거자료검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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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측정보 이용실태 분석

본절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측을 실행하여 작성하고 있는 『농업관

측월보』의 평가를 위하여 『농업관측월보』에 관한 농민반응과 농업관측

월보」의 구독행태에 관한 농민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영농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농정보의 수집, 농가의 컴퓨

터(또는 단말기) 이용,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현황의 3개 부문 총

19문항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여(<부록 3.> 참조) 분석결과가 농업정보화를

위한 영농정보의 분산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조사를 위하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0여명의 통신원

에 대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우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2,000장의 설문지 가운데 854장(회수율 42.7% )이 회수되었다. 자료의 분

석은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6.1.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여부별 특성

응답자 854명 가운데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95명(22.83% ), 읽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58명(77.05%), 무응답 1명

(0.12% )이었으며,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여부에 따른 조사대상 농가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17> ∼< 표 4- 22> 참조)

6.1.1. 학력별 분포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48.01%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

(29.98%), 대졸(전문대 포함)(9.48%), 초등졸(11.72% ) 순으로 나타났다.『농업

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195명)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

(52.31%), 다음으로 중졸(29.23% ), 대졸(11.79%), 초등졸(6.67%)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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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에,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658명)의 학력

별 분포는 고졸(46.81% ), 다음으로 중졸(30.09% ), 대졸(8.81%), 초등졸

(13.32% ) 순으로 나타났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있는 응답자와 없

는 응답자 사이에 있어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농업관측월보』의

구독과 개별 농가의 경영자의 학력 사이에 특정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χ2=12.33, d.f.=8, p=0.14).

표 4- 17 학력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분포

구분 무응답 초등졸 중졸 고졸 대(전문)졸 합계

무응답 0(0.0) 0(0.0) 1(100.0) 0(0.0) 0(0.0) 1(0.12)

구독 0(0.0) 13(6.67) 57(29.23) 102(52.31) 23(11.79) 195(22.83)

무구독 7(1.06) 87(13.22) 198(30.09) 308(46.81) 58(8.81) 658(77.05)

합계 7(0.82) 100(11.72) 256(29.98) 410(48.01) 81(9.48) 854(100.00)
주 : ( )내는 비율.

6.1.2. 연령별 분포

연령별 분포는 60대(35.36%)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7.87%), 40대

(25.64% ), 30대(5.97%), 70이상(4.57%) 순으로 나타났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195명)의 연령별 분포는 40대(34.36%), 다음으로

60대(30.77%), 50대(24.62% ), 30대(8.7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농업관

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658명)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36.63% ), 다음으로 50대(28.88%), 40대(23.10%), 30대(5.17% ) 순으로 나타났

다.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낮을 수

록『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농업관측월

보』를 읽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 수록,『농업관측월

보』의 구독빈도가 높았다. 따라서,『농업관측월보』의 구독과 농가의 경영

자 연령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27.39, d.f.=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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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8 연령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분포

구분 무응답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1(0.12)

구독 1(0.51) 1(0.51) 17(8.72) 67(34.36) 48(24.62) 60(30.77) 1(0.51) 195(22.83)

무구독 3(0.46) 0.(0.0) 34(5.17) 152(23.10) 190(28.88) 241(36.63) 38(5.78) 658(77.05)

합계 4(0.47) 1(0.12) 51(5.97) 219(25.64) 238(27.87) 302(35.36) 39(4.57) 854(100.0))
주 : ( )내는 비율

6.1.3. 영농경력별 분포

영농경력별 분포는 30년 이상(48.59%) 경력이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

(30.44%), 10년 이상(19.09% ) 순으로 나타났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

험이 있는 응답자(195명)의 영농경력별 분포는 30년 이상(38.46%), 다음으로

20년 이상(33.33%), 10년 이상(26.6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농경력이 많

을 수록,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율이 높았다. 또한,『농업관측월보』를 읽

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658명)의 영농경력별 분포도 같은 순서를 보이고는

있으나,『농업관측월보』의 구독과 개별 농가에 있어서 경영자의 영농경력

사이에 높은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5.48, d.f.=10, p=0.12).

표 4- 19 영농경력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분포

구분 무응답 5년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0(0.0) 0(0.0) 1(100.0) 1(0.12)

구독 0(0.0) 1(0.51) 2(1.03) 52(26.67) 65(33.33) 75(38.46) 195(22.83)

무구독 3(0.46) 3(0.46) 7(1.06) 111(16.87) 195(29.64) 339(51.52) 658(77.05)

합계 3(0.36) 4(0.47) 9(1.05) 163(19.09) 260(30.44) 415(48.59) 854(100.0)
주 : ( )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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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경지규모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는 5,000평 이상∼10,000평 미만(39.7%)이 가장 높았으며,

2,000평 이상∼5,000평 미만(36.18%), 10,000평 이상(14.75%) 순이었다.『농업

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195명)의 경지규모별 분포는 5,000

평 이상∼ 10,000평 미만(40.0% )이 가장 높았으며, 2,000평 이상∼5,000평 미

만(34.36%), 10,000평 이상(19.49%) 순이었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

험이 없는 응답자(658명)의 영농경력별 분포도 같은 순서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관측월보』의 구독과 경지규모 사이에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χ2=17.22, d.f.=8, p=0.03).

표 4- 20 경지규모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분포 단위 : 평

구분 무응답 2,000미만 2∼5,000 5∼10,000 10,000이상 합계

무응답 0(0.0) 1(100.0) 0(0.0) 0(0.0) 0(0.0) 1(0.12)

구독 1(0.51) 11(5.64) 67(34.36) 78(40.0) 38(19.49) 195(22.83)

무구독 5(0.76) 62(9.42) 242(36.78) 261(39.67) 88(13.37) 658(77.05)

합계 6(0.7) 74(8.67) 309(36.18) 339(39.7) 126(14.75) 854(100.0)
주 : ( )내는 비율

6.1.5. 소득별 분포

소득별 분포는 1천 이상∼2천만원 미만(38.29% )이 가장 높았으며, 2천 이

상∼4천만원 미만(31.50% ), 1천만원 미만(21.43%), 4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

만(6.44% ) 순이었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195명)

의 소득별 분포는 2천 이상∼4천만원 미만(37.44%), 다음으로 1천 이상∼2천

만원 미만(34.36%), 1천만원 미만(13.33%), 4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10.77% )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658명)의 소득별 분포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39.51%),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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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천 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29.79%), 1천만원 미만(23.71% ), 4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5.17%)순이었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농가의 소득이『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없는 농가의 소득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관측월보』의 구독과 소득사이 높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31.08, d.f.=12, p=0.01).

표 4- 21 소득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분포

구분 무응답 1천미만 1∼2천 2∼4천 4∼7천 7천∼1억 1억이상 합계

무응답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1(0.12)

구독 1(0.51) 26(13.33) 67(34.36) 73(37.44) 21(10.77) 6(3.08) 1(0.51) 195(22.83)

무구독 6(0.91) 156(23.71) 260(39.51) 196(29.79) 34(5.17) 6(0.91) 0(0.0) 658(77.05)

합계 7(0.82) 183(21.43) 327(38.29) 269(31.50) 55(6.44) 12(1.41) 1(0.12) 854(100.0)
주 : ( )내는 비율

6.1.6. 영농형태별 분포

응답자의 영농형태별 분포는 논+밭(48.24%)이 가장 높았으며, 논+밭+축산

(30.91%), 논(11.48%), 밭(8.31%) 순이었다.『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

이 있는 응답자(195명)의 영농형태별 분포는 논+밭(45.13%), 다음으로 논+밭

+축산(37.44%), 밭(8.72%), 논(7.69%) 순이었다. 또한『농업관측월보』를 읽

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여부가 영농형태와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측품목이 양념채소류(고

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대파)에 국한된 관계로,『농업관측월보』의 구독한

경험이 있는 농가의 대부분은 밭농사를 짓고 있었으나,『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여부와 개별 농가의 영농형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χ2=9.49,

d.f.=12, p=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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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2 영농형태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분포

구분 무응답 논(쌀) 밭 축산 논+밭 논+밭+축산 기타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1(0.12)

구독 0(0.0) 15(7.69) 17(8.72) 1(0.51) 88(45.13) 73(37.44) 1(0.51) 195(22.83)

무구독 1(0.15) 83(12.61) 54(8.21) 1(0.15) 323(49.09) 191(29.03) 5(0.76) 658(77.05)

합계 1(0.12) 98(11.48) 71(8.31) 2(0.23) 412(48.24) 264(30.91) 6(0.70) 854(100.0)
주 : ( )내는 비율

6.2.『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별 특성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195명 가운데『매월 읽는다』에

응답한 농민은 84명(43.08%), 『가끔 읽는다』에 응답한 농민은 86명

(44.10% ), 『필요하면 읽는다』에 응답한 농민은 23명(11.79%), 무응답자는 2

명(1.03% )이었다.

6.2.1. 학력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에 대한 학력별 분포는 고졸(52.31%)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29.23%), 대졸(11.79% ), 초등졸(6.67%) 순이었다.『매

월 읽는다』의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59.52% ), 다음으로 중졸

(26.19% ), 대졸(8.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가끔 읽는다』와『필요하면

읽는다』의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와 같았다. 『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와

표본 농가의 학력별 분포사이에 통계적 관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

2=6.39, d.f.=9, p=0.70).

표 4- 23 학력별『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

구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합계
무응답 0(0.0) 1(50.00) 1(50.00) 0(0.0) 2(1.03)

『매월 읽는다』 5(5.95) 22(26.19) 50(59.52) 7(8.33) 84(43.08)
『가끔 읽는다』 7(8.14) 26(30.23) 42(48.84) 11(12.79) 86(44.10)

『필요하면 읽는다』 1(4.35) 8(34.78) 9(39.13) 5(21.74) 23(11.73)
합계 13(6.67) 57(29.23) 102(52.31) 23(11.79) 195(100.0)

주 : ( )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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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연령별 분포

『농업관측월보』 구독자에 대한 연령별 분포는 40대(34.36%)가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60대(30.77% ), 50대(24.62% ), 30대(8.72%) 순이었다. 구독빈도

에 따른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매월 읽는다』에 응답한 농가의 연령별 분포는 60대(32.14% ), 다음으로

40대(29.76% ), 50대(27.38%), 30대(8.33%) 순이었다.『가끔 읽는다』에 응답

한 농가의 연령별 분포는 40대(38.37%), 다음으로 60대(29.07%), 50대

(25.58%), 30대(6.98%) 순이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40대/『가끔

읽는다』(33명), 다음으로 60대/『매월 읽는다』(27명), 40대/『매월 읽는다』

(25명)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때, 응답농가들은 비교적 높은 구독빈도를 보이고 있

으나, 표본집단의 연령별 분포와 『농업관측월보』 구독빈도의 분포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7.71, d.f.=18, p=0.48).

표 4- 24 연령별『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

구분 무응답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1(50.0) 1(50.0) 0(0.0) 0(0.0) 2(1.03)

『매월 읽는다』 1(1.19) 0(0.0) 7(8.33) 25(29.76) 23(27.38) 27(32.14) 1(1.19) 84(43.08)

『가끔 읽는다』 0(0.0) 0(0.0) 6(6.98) 33(38.37) 22(25.58) 25(29.07) 0(0.0) 86(44.10)
『필요하면

읽는다』
0(0.0) 1(4.35) 4(17.39) 8(34.78) 2(8.70) 8(34.78) 0(0.0) 23(11.79)

합계 1(0.51) 1(0.51) 17(8.72) 67(34.36) 48(24.62) 60(30.77) 1(0.51)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2.3. 영농경력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자에 대한 영농경력 분포는 30년 이상(38.46%)가

- 121 -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9년 이하(33.33% ), 10∼19년 이하(26.67%) 순

이었다. 구독빈 도에 따른 영농경력별 분포도 이와 같은 분포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30년 이상/『매월 읽는다』(35명), 다음으로

30년 이상/『가끔 읽는다』(32명), 20년 이상/『가끔 읽는다』(32명) 순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경영자의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농업관측월보』

의 구독 빈도가 높은 경향은 보이고 있으나, 영농경력과『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빈도사이에 통계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3.23, d.f.=12,

p=0.35).

표 4- 25 영농경력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

구분 5년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1(50.0) 1(50.0) 2(1.03)

『매월 읽는다』 0(0.0) 1(1.19) 21(25.0) 27(32.14) 35(41.67) 84(43.08)

『가끔 읽는다』 0(0.0) 1(1.16) 21(24.42) 32(37.21) 32(37.21) 86(44.10)

『필요하면 읽는다』 1(4.35) 0(0.0) 10(43.48) 5(21.74) 7(30.43) 23(11.79)

합계 1(0.51) 2(1.03) 52(26.67) 65(33.33) 75(38.46)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2.4. 경지규모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경지규모별 분포는 5∼10,000평 미만

(40.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5,000평 미만(34.36%), 10,000평 이상

(19.49% ), 2,000평 이하(5.64% ) 순이었다. 구독빈도에 따른 경지규모별 분포

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5∼10,000평

미만/『가끔 읽는다』(35명), 다음으로 5∼10,000평 미만/『매월 읽는다』(33

명), 2∼5,000평 미만/『매월 읽는다』(32명) 순이었다.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

수록 『농업관측월보』구독빈도가 높은 경향은 보이고 있으나, 구독빈도와

경지규모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6.05, d.f.=12,

p=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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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6 경지규모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

구분 무응답 2,000미만 2∼5,000 5∼10,000 10,000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1(50.0) 1(50.0) 0(0.0) 2(1.03)

『매월 읽는다』 1(1.19) 3(3.57) 32(38.10) 33(39.29) 15(17.86) 84(43.08)

『가끔 읽는다』 0(0.0) 5(5.81) 27(31.40) 35(40.70) 19(22.09) 86(44.1)

『필요하면 읽는다』 0(0.0) 3(13.04) 7(30.43) 9(39.13) 4(17.39) 23(11.79)

합계 1(0.51) 11(5.64) 67(34.36) 78(40.0) 38(19.49)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2.5. 소득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소득별 분포는 2천∼4천만원 미만

(37.4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천∼2천만원 미만(34.36% ), 1천만원 미

만(13.33%), 4천∼7천만원 미만(10.77%) 순이었다. 구독빈도에 따른 소득별

분포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2천∼4천

만원 미만/『매월 읽는다』또는 1천∼2천만원 미만/『매월 읽는다』(33명),

다음으로 2천∼4천만원 미만/『가끔 읽는다』(30명), 1천∼2천만원 미만/『가

끔 읽는다』(28명) 순이었다. 즉, 농가소득과 『농업관측월보』구독빈도 사이

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7.09, d.f.=18, p=0.52).

표 4- 27 소득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

구분 무응답 1천미만 1∼2천 2∼4천 4∼7천 7천∼1억 1억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2(100.0) 0(0.0) 0(0.0) 0(0.0) 2(1.03)
『매월

읽는다』
0(0.0) 9(10.71) 33(39.29) 33(39.29) 6(7.14) 3(3.57) 0(0.0) 84(43.08)

『가끔

읽는다』
0(0.0) 14(16.28) 28(32.56) 30(34.88) 11(12.79) 2(2.33) 1(1.16) 86(44.1)

『필요하면
읽는다

1(4.35) 3(13.04) 6(26.09) 8(34.78) 4(17.39) 1(4.35) 0(0.0) 23(11.79)

합계 1(0.51) 26(13.33) 67(34.36) 73(37.44) 21(10.77) 6(3.08) 1(0.51) 195(100)
주 : ( )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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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영농형태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영농형태 분포는 논+밭(45.1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논+밭+축산(37.44%), 밭(8.72% ), 논(7.69%) 순이었다.『농

업관측월보』를 『매월 읽는다』에 응답한 농가는 84명 가운데, 논+밭+축산

(44.05% )이 가장 높았고, 논+밭(41.67%), 논(8.33), 밭(4.76% ) 순이었다.『가

끔 읽는다』에 응답한 86명 가운데, 논+밭(5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논

+밭+축산(30.23%), 논(9.3% ), 밭(9.3%) 순이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

단은 논+밭/『가끔 읽는다』(43명), 다음으로 논+밭+축산/『매월 읽는다』(37

명), 논+밭/『매월 읽는다』(35명), 논+밭+축산/『가끔 읽는다』(26명)순이었

다. 논 또는 밭의 단작농가보다는 논+밭 또는 논+밭+축산의 복합농이『농업

관측월보』구독빈도가 높았으나, 구독빈도와 영농형태 사이에 통계적인 관련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30, d.f.=15, p=0.36).

표 4- 28 영농형태별 『농업관측월보』의 구독빈도

구분 논 밭 축산 논+밭 논+밭+축산 기타 합계

무응답 0(0.0) 1(50.0) 0(0.0) 1(50.0) 0(0.0) 0(0.0) 2(1.03)

『매월 읽는다』 7(8.33) 4(4.76) 0(0.0) 35(41.67) 37(44.05) 1(1.19) 84(43.08)

『가끔 읽는다』 8(9.30) 8(9.30) 1(1.16) 43(50.0) 26(30.23) 0(0.0) 86(44.1)

『필요하면 읽는다 0(0.0) 4(17.39) 0(0.0) 9(39.13) 10(43.48) 0(0.0) 23(11.79)

합계 15(7.69) 17(8.72) 1(0.51) 88(45.13) 73(37.44) 1(0.51)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3.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195명 가운데『매우 신뢰한다』

에 응답한 농민은16명(8.21%),『신뢰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농민은 124명

(63.59% ),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농민은 49명(25.13%), 『신뢰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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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 응답한 농민은 5명(2.56%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 응답한 농민

은 1명(0.51%)이었다. 대체로 『농업관측월보』를 읽고 있는 응답자들은 높

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6.3.1. 학력별 분포

학력별『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는 고졸(52.3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중졸(29.23%), 대졸(11.79%), 초등졸(6.67%) 순이었다.『농업관측월보』

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농가(195명)가운데,『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하는

편이다』에 140명(71.8% )이 응답하여, 『농업관측월보』의 내용에 비교적 높

은 신뢰도를 보였다. 『신뢰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124명 가운데 고졸

(48.3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29.84%), 대졸(12.9%), 초등졸

(8.87% ) 순이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집단은 고졸/『신뢰하는 편이다』

(60명), 다음으로 중졸/『신뢰하는 편이다』(37명), 고졸/『그저 그렇다』(29

명), 대졸/『신뢰하는 편이다』(16명)순이었으나, 학력과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1.79, d.f.=12, p=0.46).

표 4- 29 학력별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구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합계

『매우 신뢰한다』 0(0.0) 8(50.0) 8(50.0) 0(0.0) 16(8.21)

『신뢰하는 편이다』 11(8.87) 37(29.84) 60(48.39) 16(12.9) 124(63.59)

『그저 그렇다』 2(4.08) 12(24.49) 29(59.18) 6(12.24) 49(25.1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0(0.0) 0(0.0) 4(80.0) 1(20.0) 5(2.5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0.0) 0(0.0) 1(100.0) 0(0.0) 1(0.51)

합계 13(6.67) 57(29.23) 102(52.31) 23(11.79)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3.2. 연령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연령별 분포는 40대(34.36%)이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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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다음으로 60대(30.77% ), 50대(24.62%), 30대(8.72% ) 순이었다.『농업관

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농가(195명)가운데,『매우 신뢰한다』에 응

답한 농가는 16명(8.21% ),『신뢰하는 편이다』에 124명(63.59%)이 답하여,

『농업관측월보』의 내용에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신뢰하는 편이

다』에 응답한 124명 가운데 60대(32.26%)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29.03% ), 50대(25.81% ), 30대(10.48% ) 순이었다. 70대를 제외하면, 비교적 연

령이 높을 수 록,『농업관측월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연령과『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20.09, d.f.=24, p=0.69).

표 4- 30 연령별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구분 무응답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매우 신뢰』 0(0.0) 0(0.0) 0(0.0) 6(37.5) 4(25.0) 6(37.5) 0(0.0) 16(8.21)
『신뢰하는 편』 1(0.81) 1(0.81) 13(10.48) 36(29.03) 32(25.81) 40(32.26) 1(0.81) 124(63.6)
『그저 그렇다』 0(0.0) 0(0.0) 2(4.08) 24(48.98) 10(20.41) 13(26.53) 0(0.0) 49(25.13)
『신뢰하지 않는

편임 』
0(0.0) 0(0.0) 2(40.0) 1(20.0) 2(40.0) 0(0.0) 0(0.0) 5(2.56)

『전혀 신뢰하지
않음』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1(0.51)

합계 1(0.51) 1(0.51) 17(8.72) 67(34.36) 48(24.62) 60(30.77) 1(0.51) 195(100)
주 : ( )내는 비율

6.3.3. 영농경력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영농경력별 분포는 30년 이상(38.4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9년(33.33%), 10∼19년(26.67%) 순이었다.『매

우 신뢰한다』에 응답한 16명 가운데 30년 이상(62.5% )이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20∼29년 미만(25.0%), 10∼19년(12.5% ) 순이었다.『신뢰하는 편이

다』에 응답한 124명 가운데 영농경력이 30년이상(40.22%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9년 미만(35.48% ), 10∼19년(23.39%)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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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볼때,『농업관측월보』에 대한 신뢰도는 영농경력이 많을 수록 높은 경

향을 보였으며, 영농경력과 신뢰도 사이에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χ2=32.74, d.f.=16, p=0.01)

표 4- 31 영농경력별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구분 5년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합계

『매우 신뢰한다』 0(0.0) 0(0.0) 2(12.5) 4(25.0) 10(62.5) 16(8.21)

『신뢰하는 편이다』 1(0.81) 0(0.0) 29(23.39) 44(35.48) 50(40.32) 124(63.59)

『그저 그렇다』 0(0.0) 1(2.04) 19(38.78) 15(30.61) 14(28.57) 49(25.1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0(0.0) 1(20.0) 2(40.0) 2(40.0) 0(0.0) 5(2.5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0.0) 0(0.0) 0(0.0) 0(0.0) 1(100.0) 1(0.51)

합계 1(0.51) 2(1.03) 52(26.67) 65(33.33) 76(38.46)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3.4. 경지규모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경지규모별 분포는 5,000∼10,000평 미만

(40.0% )이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0∼5,000평 미만(34.36%), 2,000평 미

만(5.64%) 순이었다.『매우 신뢰한다』에 응답한 16명(8.21% ) 가운데 경지규

모가 10,000평 이상이 37.5%,5,000∼10,000평 미만이 31.25%, 2,000∼5,000평

미만이 25.0% 순이었다.『신뢰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124명 가운데 경지규

모가 5,000∼10,000평 미만이 42.74%로 가장 높았으며, 2,000∼5,000평 미만이

31.45%, 10,000평 미만이 20.16%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때, 경지규모

가 큰 농가가『농업관측월보』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적으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지 않았다(χ2=22.11, d.f.=16,

p=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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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2 경지규모별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구분 무응답 2,000미만 2∼5,000 5∼10,000 10,000이상 합계
『매우 신뢰한다』 1(6.25) 0(0.0) 4(25.0) 5(31.25) 6(37.5) 16(8.21)
『신뢰하는 편이다』 0(0.0) 7(5.65) 39(31.45) 53(42.74) 25(20.16) 124(63.59)
『그저 그렇다』 0(0.0) 4(8.16) 20(40.82) 18(36.73) 7(14.29) 49(25.1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0(0.0) 0(0.0) 3(60.0) 2(40.0) 0(0.0) 5(2.56)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0(0.0) 0(0.0) 1(100.0) 0(0.0) 0(0.0) 1(0.51)

합계 1(0.51) 11(5.64) 67(34.36) 78(40.0) 38(19.49)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3.5. 소득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소득별 분포는 2∼4천만원 미만(37.44%)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2천만원 미만(34.36%), 1천만원 이하

(13.78% ), 4∼7천만원 미만 순이었다.『매우 신뢰한다』에 응답한 16명

(8.16%) 가운데 2∼4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농가가 43.75%, 1∼2천만원

미만이 37.5%, 1천만원 미만이 12.5% 순이었다.『신뢰하는 편이다』에 응답

한 124명 가운데 소득규모가 2∼4천만원 미만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1∼2천만원 미만이 32.26% , 1천만원 미만 13.71% 순이었다. 소득과『농업관

측월보』의 신뢰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0.64, d.f.=24,

p=0.99).

표 4- 33 소득별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구분 무응답 1천이하 1∼2천 2∼4천 4∼7천 7천∼1억 1억이상 합계
『매우
신뢰』

0(0.0) 2(12.5) 6(37.5) 7(43.75) 1(6.25) 0(0.0) 0(0.0) 16(8.21)

『신뢰하는

편』
1(0.81) 17(13.71) 40(32.26) 47(37.9) 14(11.29) 4(3.23) 1(0.81) 124(63.6)

『그저

그렇다』
0(0.0) 6(12.24) 19(38.78) 17(34.69) 6(12.24) 1(2.04) 0(0.0) 49(25.13)

『신뢰하지
않는 편 』

0(0.0) 1(20.0) 1(20.0) 2(40.0) 0(0.0) 1(20.0) 0(0.0) 5(2.56)

『전혀 신뢰

않음』
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1(0.51)

합계 1(0.51) 27(13.33) 67(34.36) 73(37.44) 21(10.77) 6(3.08) 1(0.51) 1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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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내는 비율

6.3.6. 영농형태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영농형태별 분포는 논+밭(45.13% )이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논+밭+축산(37.44% ), 밭(8.72%), 논(7.69%) 순이었다.

『매우 신뢰한다』에 응답한 16명(8.21%) 가운데 논+밭+축산과 논+밭

(43.75%)이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논(12.5%) 순이었다.『신뢰하는 편이다』

에 응답한 124명 가운데 논+밭(46.7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논+밭+축산

(40.32%), 밭(6.45% ), 논(5.65% ) 순이었다. 영농형태와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6.89, d.f.=20, p=0.66).

표 4- 34 영농형태별 『농업관측월보』의 신뢰도

구분 논 밭 축산 논+밭 논+밭+축산 기타 합계

『매우 신뢰』 2(12.50) 0(0.0) 0(0.0) 7(43.75) 7(43.75) 0(0.0) 16(8.21)

『신뢰하는 편』 7(5.65) 8(6.45) 1(0.81) 58(46.77) 50(40.32) 0(0.0) 124(63.6)

『그저 그렇다』 5(10.2) 9(18.37) 0(0.0) 20(40.82) 14(28.57) 1(2.04) 49(25.13)

『신뢰하지 않는 편』 1(20.0) 0(0.0) 0(0.0) 2(40.0) 2(20.0) 0(0.0) 5(2.56)

『전혀 신뢰하지 않음』 0(0.0) 0(0.0) 0(0.0) 1(100.0) 0(0.0) 0(0.0) 1(0.51)

합계 15(7.69) 17(8.72) 1(0.51) 88(45.13) 73(37.44) 1(0.51) 195(100)
주 : ( )내는 비율

6.4.『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195명 가운데『농업관측월보』가

영농에『많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농민은24명(12.31%),『도움이 되는 편

이다』에 응답한 농민은 126명(64.62%),『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농민은 42

명(21.54%), 『도움이 않되는 편이다』에 응답한 농민은 0명(0.0% ),『전혀 도

움이 안된다』에 응답한 농민은 2명(1.03% )이었다. 대체로『농업관측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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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농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6.4.1. 학력별 분포

학력별『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는 고졸(52.31%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중졸(29.23%), 대졸(11.79% ), 초등졸(6.67% ) 순이었다.『농업관측월보』

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농가(195명)가운데『많은 도움이 된다』와『도움이

되는 편이다』에 150명(76.93% )이 응답하여, 『농업관측월보』는 비교적 높

은 기여도를 보였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에 응답한 126명 가운데 고졸

(52.38%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30.95% ), 대졸(9.52%), 초등졸

(7.14%)순이었다. 『많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24명 가운데 중졸(54.17% )

이 가장 높았고, 고졸(37.5% ), 대졸(8.33%) 순이었다. 학력과『농업관측월

보』의 기여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25.1, d.f.=12, p=0.01)

표 4- 35 학력별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구분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1(100.0) 1(0.51)

『많은 도움이 된다』 0(0.0) 13(54.17) 9(37.5) 2(8.33) 24(12.31)

『도움이 되는 편이다』 9(7.14) 39(30.95) 66(52.38) 12(9.52) 126(64.62)

『그저 그렇다』 4(9.52) 5(11.9) 25(59.52) 8(19.05) 42(21.54)

『전혀 도움이 안된다』 0(0.0) 0(0.0) 2(100.0) 0(0.0) 2(1.03)

합계 13(6.67) 57(29.23) 102(52.31) 23(11.79)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4.2. 연령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연령별 분포는 40대(34.36%)이 가장 높

았으며, 다음으로 60대(30.77%), 50대(24.62% ), 30대(8.72%) 순이었다.『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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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24명 가운데 60대(50.0%)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50대(29.17% ), 40대(20.83%) 순이었다.『도움이 되는 편이다』에 응답한

124명 가운데 40대(36.5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0대(32.54%), 50대

(21.43%), 30대(7.14% ) 순이었다. 70대를 제외하면, 비교적 연령이 높을 수

록,『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과『농업

관측월보』의 기여도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2.38, d.f.=24,

p=0.56)

표 4- 36 연령별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구분 무응답 30미만 30∼3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1(0.51)

『많은 도움』 0(0.0) 0(0.0) 0(0.0) 5(20.83) 7(29.17) 12(50.0) 0(0.0) 24(12.31)

『도움이 됨』 1(0.79) 1(0.79) 9(7.14) 46(36.51) 27(21.43) 41(32.54) 1(0.79) 126(64.62)

『보통』 0(0.0) 0(0.0) 8(19.05) 14(33.33) 14(33.33) 6(14.29) 0(0.0) 42(21.54)
『전혀 도움이

안됨』
0(0.0) 0(0.0) 0(0.0) 1(50.0) 0(0.0) 1(50.0) 0(0.0) 2(1.03)

합계 1(0.51) 1(0.51) 17(8.72) 67(34.36) 48(24.62) 60(30.77) 1(0.51)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4.3. 영농경력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영농경력별 분포는 30년 이상(38.4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9년(33.33% ), 10∼19년(26.67% ) 순이었다.『많

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24명 가운데 30년 이상(66.67%)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20∼29년 미만(25.0% ), 10∼19년(8.33%) 순이었다.『도움이 되

는 편이다』에 응답한 126명 가운데 영농경력이 30년이상(39.68%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29년 미만(34.92% ), 10∼19년(23.81% ) 순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를 볼때,『농업관측월보』의 영농에 대한 기여도는 영농경력이

많을 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영농경력과 기여도 사이에 높은 통계계적

- 131 -



유의성을 보였다.(χ2=23.71, d.f.=16, p=0.09)

표 4- 37 영농경력별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구분 5년미만 5∼9년 10∼19년 20∼29년 30년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1(100.0) 0(0.0) 0(0.0) 1(0.51)

『많은 도움이 된다』 0(0.0) 0(0.0) 2(8.33) 6(25.0) 16(66.67) 24(12.31)
『도움이 되는 편이다』 1(0.79) 1(0.79) 30(23.81) 44(34.92) 50(39.68) 126(64.62)

『그저 그렇다』 0(0.0) 1(2.38) 19(45.24) 14(33.33) 8(19.05) 42(21.54)
『전혀 도움이 안된다』 0(0.0) 0(0.0) 0(0.0) 1(50.0) 1(50.0) 2(1.03)

합계 1(0.51) 2(1.03) 52(26.67) 65(33.33) 75(38.46)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4.4. 경지규모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경지규모별 분포는 5,000∼10,000평 미만

(40.0%)이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0∼5,000평 미만(34.36% ), 10,000펴이

상(19.49%), 2,000평미만(5.64% ) 순이었다.『많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24

명(12.31%) 가운데 경지규모가 10,000평 이상이 29.17%, 5,000∼10,000평 미

만이 41.67%, 2,000∼5,000평 미만이 25.0% 순이었다.『도움이 되는 편이다』

에 응답한 126명 가운데 경지규모가 5,000 ∼10,000평 미만이 38.89%로 가

장 높았으며, 2,000∼5,000평 미만이 34.13%, 10,000평 이상이 19.84% 순이었

다. 이를 볼 때, 경지규모와『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사이에는 통계적 관

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χ2=17.02, d.f.=16, p=0.39)

표 4- 38 경지규모별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구분 무응답 2,000미만 2∼5,000 5∼10,000 10,000이상 합계

무응답 0(0.0) 0(0.0) 0(0.0) 1(100.0) 0(0.0) 1(0.51)
『많은 도움이 된다』 1(4.17) 0(0.0) 6(25.0) 10(41.67) 7(29.17) 24(12.31)
『도움이 되는 편이다』 0(0.0) 9(7.14) 43(34.13) 49(38.89) 25(19.84) 126(64.62)

『그저 그렇다』 0(0.0) 2(4.76) 16(38.1) 18(42.86) 6(14.29) 42(21.54)
『전혀 도움이 안된다』 0(0.0) 0(0.0) 2(100.0) 0(0.0) 0(0.0) 2(1.03)

합계 1(0.51) 11(5.64) 67(34.36) 78(40.0) 38(19.49) 195(100.0)

주 : ( )내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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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소득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소득별 분포는 2∼4천만원 미만(37.44%)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2천만원 미만(34.36% ), 1천만원 이하

(13.78%), 4∼7천만원 미만 순이었다.『많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24명

(12.31%) 가운데 1∼2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농가가 54.17%, 2∼4천만원

미만이 33.33%, 1천만원 미만이 8.33% 순이었다.『도움이 되는 편이다』에

응답한 126명 가운데 소득규모가 2∼4천만원 미만이 38.89%로 가장 높았으

며, 1∼2천만원 미만이 28.57%, 1천만원 미만 16.67% 순이었다. 이를 볼 때,

농가의 소득과『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χ2=16.43, d.f.=24, p=0.87)

표 4- 39 소득별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구분 무응답 1천이하 1∼2천 2∼4천 4∼7천 7천∼1억 1억이상 합 계

무응답 0(0.0) 0(0.0) 0(0.0) 1(0.0) 0(0.0) 0(0.0) 0(0.0) 1(0.51)

『많은 도움』 0(0.0) 2(8.33) 13(54.17) 8(33.33) 1(4.17) 0(0.0) 0(0.0) 24(12.3)
『도움이 되는

편』
1(0.79) 21(16.67) 36(28.57) 49(38.89) 15(11.9) 4(3.17) 0(0.0) 126(64.6)

『보통』 0(0.0) 3(7.14) 17(40.48) 14(33.33) 5(11.9) 2(4.76) 1(2.38) 42(21.54)
『전혀 도움이

안됨』
0(0.0) 0(0.0) 1(50.0) 1(50.0) 0(0.0) 0(0.0) 0(0.0) 2(1.03)

합계 1(0.51) 26(13.33) 67(34.36) 73(37.44) 21(10.77) 6(3.08) 1(0.51) 195(100)
주 : ( )내는 비율

6.4.6. 영농형태별 분포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영농형태별 분포는 논+밭(45.13% )이 가

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논+밭+축산(37.44% ), 밭(8.72%), 논(7.69%) 순이었다.

『많은 도움이 된다』에 응답한 24명(12.31%) 가운데 논+밭+축산과 논+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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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이 가장높았으며, 다음으로 논+밭+축산(37.5%), 논(16.67% ), 밭

(4.17%) 순이었다.『도움이 되는 편이다』에 응답한 126명 가운데 논+밭

(47.62% )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논+밭+축산(39.68%), 밭(7.94%), 논

(3.97%) 순이었다. 영농형태와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는 통계적으로 높

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6.42, d.f.=20, p=0.15)

표 4- 40 영농형태별 『농업관측월보』의 기여도

구 분 논 밭 축산 논+밭 논+밭+축산 기타 합계

무응답 0(0.0) 1(100.0) 0(0.0) 0(0.0) 0(0.0) 0(0.0) 1(0.51)
『많은 도움』 4(16.67) 1(4.17) 0(0.0)1 10(41.67) 9(37.5) 0(0.0) 24(12.31)

『도움이 되는 편』 5(3.97) 10(7.94) 0(0.0) 60(47.62) 50(39.68) 1(0.79) 126(64.62)

『그저 그렇다』 6(14.29) 5(11.9) 1(2.38) 16(38.1) 14(33.33) 0(0.0) 42(21.54)

『전혀 도움이 안됨』 0(0.0) 0(0.0) 0(0.0) 2(100.0) 0(0.0) 0(0.0) 2(1.03)

합 계 15(7.69) 17(8.72) 1(0.51) 88(45.13) 73(37.44) 1(0.51) 195(100.0)

주 : ( )내는 비율

6.5. 「농업관측월보」의 성과 및 개선방안

6.5.1.「농업관측월보」의 성과

「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195명의 농민중 월보의 내용이

영농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농가가 150명(76.93%)로, 대체로 「농업관측

월보」는 영농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업관측월보」를 읽어

본 195명 가운데 월보의 내용을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한다」에 응답

한 농민은 140명(71.8%)으로 대체로 「농업관측월보」를 읽고 있는 응답자

들은 「농업관측월보」에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1996년도 10월에 실시된 조사결과(29.2%)와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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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월보」는 과거에 비해 농가경영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즉,「농업관측월보」를 통해 제공되는 전국단위의 각종정보

(재배의향, 작황, 생산량, 저장량, 출하동향, 정부수매비축량, MMA 및 민간

수입물량, 도매시장 가격동향 등)는 농민들의 경영 및 의사결정 합리화에 적

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욕구가 아주 높은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민뿐 아니라 유통업종사자로 부터도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문의전화가 다수 있었다.

6.5.2. 개선방안

통신원 응답자의의 658명(77.05%) 농민은 「농업관측월보」에 대해서 알

고있지 못했으며, 비록,「농업관측월보」를 읽어본 경험이 있는 195명 농민

중에서도 매월 관측월보를 읽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84명(43.08%)이

었다. 즉, 「농업관측월보」의 필요성· 유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

과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농업관측월보」자체를 알고 있지 못한 농민이

상당수 있으며, 농민들이 관측월보를 접하는 싯점이 늦어 필요한 시기(파종

및 정식시기, 출하시기, 가격등락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

다.

현재는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파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측을 실

시하여 「관측월보」를 작성하나, 「관측월보」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관측정보의 정확성, 관측품목의 다양화, 신속한 배포가 이루어져야만

농민들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보다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업관측월보」에 무관심한 저소득층 농가와 일부 불신감을 갖고있는 고

소득 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지대별로 좀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관측 및 기상정보가 요구되

며, 관측정보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용자에게는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관측망도 지역정보시스템으로의 확대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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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측정보를 수집할때, 실제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정

보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목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

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근무 종사케 하면서 현장감각을 키우고

현장조사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활용돠는

‘산’ 「농업관측월보」가 신속히 발행 될 것이다.

- 136 -



제 5 장

농업관측체계 발전방향

1. 현행 농업관측사업의 문제점

4장에서 구현된 현행 관측체계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2장에서 언급했던

기관별 중복투자의 문제, 가공정보 부족, 정보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장 6절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분산의

비효율성, 수급안정대책과의 괴리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이와같이 아직도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부문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1.1. 관측사업체계 미흡

현재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채소수급 안정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관측사업

을 부수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품목별 소위원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

년단위로 보조금을 받아 채소특작과 대신 운영해주고 있다. 이 같이 주관 부

서와 운영기관이 구분된 상태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미흡 또는 모호

한 책임한계 등의 문제가 따른다.

농업관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수행

하여 각종 노하우(know - how )가 축적되어야 하고, 정확한 추세를 파악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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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조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련정보축적과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

악하기 위한 전담요원양성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관측팀의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다. 현실은 예산수립은 채소과, 자금운용은 유통관리과, 자금관

리는 유통공사로 이어지는 농안기금 보조금사업의 체계하에서 농촌경제연구

원은 벌써 2년째나 연초 자금배정이 늦어져 훈련된 위촉 연구원들을 해촉하

고 다시 모집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념채소류의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마, 폭우, 폭

염, 혹한, 및 가뭄 등 기상여건의 변화인 바, 기상청, 진흥청, 통계정보관실과

의 원활한 업무협력 체제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시적인 농촌경제연구원

관측팀이 이 같이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2. 정보분산의 비효율성

관측정보는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분산의 각단계 별로 생산자, 상인, 소

비자 정책기관 등 시장 참여자 및 정보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한 정보이여야

한다. 그리고 관측정보는 동일 동시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각기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각 시장참여자는 동일

시점에서 동일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측정보는 아무리 정

보가 객관성이 있더라도 시장참여자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으면 정보효용

이 적어진다. 따라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주요품목에 대한 수급정보의 경우, 각 기관에서 내부자료로 처리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분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예측에 관한 정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며 담당자 등

소수만이 추정결과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독점에 따른 폐해도 우려

된다.

가격정보의 경우, 하이텔이나 천리안 등 PC통신과 자동응답전화(A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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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중통신망을 통해서 각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정보가 농업유통정보에 포

함되어 일부 분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이 부족하여 농

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리고 농업관측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양념

채소류에 관한 농업관측월보의 경우, 회의개최시 의견수렴, 농림부 관계자

검토 및 수정, 인쇄소 유인, 각 단위농협 배포라는 정보화 단계를 거쳐 농민

들에게 분산 된다. 이상의 각 단계별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측정보에 우

선적으로 접근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정보의 공정성 또는 동시성을 유지하

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토 및 수정 단계에서의 직급간·기관간 의견차이에

따른 지연 또는 계절성이 강한 인쇄 수요의 급증에 따른 지연 등에 의해 정

보의 적시성도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정보이용

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분산체계의 전반적인 확충과 뉴

미디어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분산체계의 효율화와 균(평)등화를 꾀해야 하

며, 신속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의 전산화와 다양한 정보수요자의 요구에 대

응한 정보가공의 선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1.3. 관계자 교육 결여

농업관측사업의 일환으로 양념채소류의 수급변화 요인 및 이 같은 변화가

가격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에 대한 대농민 교육이 단순한 현

황 전달이나 예측결과만을 홍보하는 것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본다. 그러므로 T .V. 또는 라디오를 통한 대농민 직접교육과 아울러 공무

원교육원 및 전문지를 통한 현장관계자 및 지도요원(지도사, 농협직원, 모니

터 등) 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특히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자칫 사기가 더욱 떨어질수도 있는 이들에게 농업관측사업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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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예측치와 사후적인 실제치와 맞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거나 예

측과 다른 가격변동에 따른 책임을 기피하기 위해 적정 면적 유도를 위한

농가지도사업에 소극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단순 예측치와 사후적인 실제

치와의 괴리는 바로 관측사업의 효과로 설명될 수가 있다. 관측사업의 결과

- 예를 들어 식부의향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는- 초기예

측과 적정면적 유도후 실제치가 꼭 맞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즉, 가격변동과 관련된 예측과 관련해서도 전제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그 예측결과가 평가받을 수 있음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일선에서 농민에 대해 소신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4. 수급안정대책과의 연계 필요성

수급안정을 위한 수출,가공, 수매, 수입·방출량과 시기 등 수급대책 마련

전후에 사업부서와 관측기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된다. 관측기관의

사전예측 결과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 수급정책 대안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분석이 공동작업하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농민 직접교육 또는 관계자교육을 통해, 적정수급

을 유도하기 위한 현지 교육·지도사업과 중앙정부 차원의 수급대책사업이

병행해서 실시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사업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와 당

초의 사전예측 결과와의 발생가능한 차이에 대해 다시 대농민 교육 및 홍보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업관측사업의 목적을 이

해하게 되고, 사전예측치와 사업후 결과치의 괴리에 대해 정부 예측이 엉터

리라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어 차후의 지도사업에 더욱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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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관측정보의 구성 및 기능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직도 현행 관측사업이 안고 있는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가공정보의 부재, 일관성 결여, 객관성 결여, 정보분산의 효

율성 결여의 문제는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의 해

결방식도 각개각파의 방식이 아닌 일괄타결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한

편, 농민들도 주요품목별 수급 및 가격관련 정보 이외에 생육재배, 방제, 출

하, 종자, 토양, 시비, 농자금, 농기계 등 농가소득 및 농촌생활과 관련된 모

든 농업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은 협의의 관측정보만이 아닌 전체

농업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구도하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앞에 열거된 여러문제를 일괄타결하는 정보체계구축의 접근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업정보체계에 대한 규정과 농업정보분야 및

분야별 내용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업

정보개념 역시 협소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농업정보는 농업생산 경영 및 유

통에 필요한 정보정도로만 통용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농업정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때문이며 농업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농업관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함

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농업정보체계 전반에 대한 개념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관측정보내용은 유통정보시스템과 농업통계정보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

다. 그러나 관측정보를 좀더 넓게 해석하여 “미지의 미래상황을 경제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영농계획수집의 지침이 되게함은 물론 정책수집에 보탬이 되

도록, 과거와 현재의 농업관계제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

석·예측(허신행, 1981)”한 정보라고 정의할 때, 거의 모든 농업정보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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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정보와 직·간접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본 연구에서는 현행 관측사업의 제문제 및 이용자수요를 감안하

여 관측정보를 보다 넓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 그림 5- 1> 과 같은 통합관측

정보 DB의 구성을 제안한다.

그림 5- 1 통합농업관측정보의 DB구성

농업관측정보를 농업생산기술이나 여건에 관련된 생산정보, 농가의 농업경

영에 관련된 경영정보 및 경영관리정보,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가격이나 수급

상황에 관련된 유통정보, 그리고 경제여건의 변화에 관련된 경제정보 등으로

대별하였으며 문화정보, 행정정보 등과 같이 농촌생활에 관련된 정보는 농업

정보에 포함하지 않고 농업 생산활동에 관련된 정보로 농업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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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보는 농업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과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포괄하며 토성, 지역별 작목별 식부면적 및 작부체계 등 경지이용에 관련된

자료, 품종소개 및 관련 재배기술, 단위당 생산량 등 농업기술에 관련된 자

료, 강우량, 기온, 기상예보 등 농업기상자료, 종묘,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

재 소비량 및 가격에 관련된 농자재수급 관련자료, 영농비용, 영농계획수립,

각종 농기계의 이용, 출하시기의 결정 및 농영경영 단위의 세무, 재무제표작

성, 결산처리 등 회계처리와 경영관련 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경제정보는 농업·비농업부문의 소득, 인구, 산업생산, 경기, 환율, 물가 등

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되며, 유통정보는 통계정보, 협관측정보, 시장정보를 포

함하고 있다.

허길행외(1986), 박세권(1991), 양기순(1991), 권원달(1993), 최찬호(1993) 등

에 의해 논의된 농업정보의 기능중에서 발췌하여 시장참여자별로 재정리한

바람직한 농업관측정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농업관측정보의 기능은 신속, 정확한 생산 및 유통상황정보를 시장참여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당국자는 생산의 불안정성과 수요의 비탄력성에 기

인한 수급불안정을 완화하고 수급조절을 통한 균형가격 유지 및 시장기능의

효율화를 도모케 한다. 그리고 생산자는 생산기술정보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유통정보의 활용으로 출하량, 출하시장, 출하시기, 출하

방법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며, 상인은 이동거리,

거래시간 단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가격진폭의 완화에 따른 위험부담

을 감소한다. 또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소로

인한 만족감 증대, 식품소비패턴의 다양화, 고급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다.

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농업관측 사업은 앞에서 나

타난 문제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관측정보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분산

의 각단계 별로 생산자, 상인, 소비자 정책기관 등 시장 참여자 및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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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모두에게 공정한 정보이여야 한다.

둘째,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관측정보의 질이 떨어져서 “관측정보는 의례

믿을 수 없는 정보”라는 선입관이 붙게 되면 아예 찾아보지도 않게 되며 따

라서 제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셋째, 동일 동시성이 있어야 한다. 표준규격이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각기

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각 시장참여자는 동일 시점

에서 동일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통합농업관측정보체계

현행 농업관측사업의 문제점으로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사전예측적

기능을 갖는 가공정보의결여, 기관간 관측정보의 일관성결여, 객관성결여 및

정보분산의 비효율성이 열거되었다. 이들 제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으로서

크게 구분하여 기관간 업무의 「조정기구 부재」와 관측정보처리의 「전담

기관부재」를 꼽을 수 있다. 제3장에서 일본의 경우는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산하의 농업관측반이 별도로 구성되어있어 우리보다 더 광범위한 관측정보

의 수집·분석·가공을 책임지고 「전담」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미

국의 경우는 관측업무가 여러개 기관에 나뉘어져 있지만 장관직속의 독립적

인 상설기구로서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AOB)의 기관간「조정역할」이 뚜렸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제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조정기구」

와「전담기관」을 포함하는 농업관측체계로서 < 그림5- 2> 와 같은 통합관측

정보체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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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 통합농업관측정보체계의 구조

「농업관측위원회」는 자료원인 각 기관별 정보생산업무를 조정하여 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정보처리전담기관」의 기능을 심의, 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정보이용자의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정보처리전담기관」에 정보이용실태조사, 새로운 자료수집 및 정보처

리지침을 전달하며 「정보분산시스템」업무까지 심의한다.

「정보처리전담기관」에서는 전국 통계사무소, 도·소매시장, 농·수·축

협 등 자료원별로 조사된 자료를 평가, 진단, 분석한 후 정보의 표준·규격

지침을 마련하여 1차자료 D/ B에 저장토록 지원한다. 또한 정보이용가의 욕

구에 부응하여 1차자료를 가공하여 가공자료 D/B의 구축을 전담한다. 1차자

료에서 가공된 자료는 농어민, 도시소비자, 정부 또는 학교나 연구기관의 전

문기관까지 매우 다양한 이용자층의 수요에 맞게끔 정보의 내용, 형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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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화상, 음성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여 가공자료D/B에 저장된다. 그리고

정보처리전담기관」에서는 농민의 식부의향 결정에서 수확까지 생산관련 모

형들과, 수확물의 시장출하에서 최종 소비자의 소비까지 시장관련 모형들과

경제분석관련 모형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한다. 또한 「정보처리전담기관」에서는 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정보수

요변화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며, 해외시장정보를 얻기 위하여 미농무성 경

제연구원(USDA/ERS) 등 주요관련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정보이용자 욕구충족을 위한 가공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토록 한다.

생산, 시장, 경제로 분류•관리되는 1차자료와 가공된 정보는 기존의 공중통

신망 또는 독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수요자에 전달되는데, 이러한 분산시

스템은 궁극적으로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망과 연계되어 구축

되어야 하며, 분산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 동일 내용의 정보

가 동시에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에서 검토한 통합관측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기관의 구성, 신속한 수급동향 예

측을 위한 모니터 운영, 농업관측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품목별 농업관측자

료의 공표, 효율적인 관측정보의 분산을 위한 분산망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4.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기관의 구성

농업관측사업의 제문제는 독립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의 사업방향은 각 기관별로 더욱 각개약진의 형터를 취하고 있다.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대 농민 무료서비스를

‘95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입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밖에 도매시장관리공사도 모니터까지 활용해서 ARS, T V, 라디오 및

천리안을 통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의 공판장가격도 별도로

KBS 라디오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농림수산부 동계정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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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도 공중통신망을 통해 제공5)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경

쟁적으로 관측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외형적인 성장은 있을 것

이다.

문제는 이상의 기관별 소요자금이 예외없이 공공예산과 직·간접으로 연

결된다는데 있다. 농업부문에도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별도의 자료수집이나 가공·분석의 기능을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산망

만을 구축하고 타기관에서 수집·가공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창구만 일원화

해서 분산시킨다든가, 수급변동 및 가격등락의 이유, 파급효과, 장·단기전망

등을 하지 않고 단순한 수출입정보, 가격정보, 생산통계만을 제공하는 하드

웨어중심의 설비투자 등을 계속 확대하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중복투자의 문제, 가공정보, 일관성, 객관성, 정보분산의 효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지휘·조정기구로

서 「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과 「전담처리기관」의 지정일 것이다.

4.1.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통합관측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농업관측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

선 다양한 농업정보의 생산과 분산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 기관의 정

보생산·가공 및 분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농업관측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농업관측위원회 구성원으로서는 농림부(농산원예국장, 축산국장, 농업정보

통계관 및 식량정책국장 등), 기상청, 진흥청을 위시해서 각 자료생산기관의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위원장은 이들 각 기관에 대해서 적절

한 업무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그 지위가 뒷받침되고 동시에

이들 각 기관이나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어

5. 농림수산부내에 농발법에 의거 농업관측을 담당하는 농업관측협의회(원예특작국 주관)
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통계정보국의 관측자료가 동 협의회와는 무관하게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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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세계농업관측위원회(W orld Agricultural Outlook

Board)는 농무성(USDA)내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법률에 의해 보장되

어 있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정보이용자도 참여시킴으로써, 정보수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개발을 「전담기관」에 의뢰케 하고 「정보분산체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측정보의 홍보효과를 측정토록 한다.

4.2. 정보처리전담기관

바람직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처리전담기관 이지

정되어 농림수산 관련기관, 기상청, 산지.도•소매시장 등 자료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처리전담기관 에서

는 자료원에서 보내온 1차자료, 각기관에서 조사된 자료, 모니터를 통해 수

집한 자료 및 USDA/ ERS 등 해외정보망을 통해 얻은 세계주요시장의 수급

및 가격자료를 종합하여 품목별로 수급전망과 가격을 예측한 뒤 가공정보

D/B에 수록하여 이들 정보를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체계

를 정립토록 한다.

현재는 종합데이터베이스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이 농림 관련기

관에서 전산기기 및 전산요원만을 갖춘채 각자가 정보를 생산, 분산하고 농

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일부가공하여 분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기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각자 생산한 정보를 가

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단순히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수집

된 정보만을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정보처리전담기관 으로 지정해서 농림관련기관 등 각각의 자

료원에서 생산한 정보를 정보처리전담기관 에서 수집·가공하여 가공자료

D/B를 구성하고 농림수산 관련정보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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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자료D/B와 관련해서는 각기관의 고유정보서비스의 특화가 가능하도록

정보처리전담기관 에서 정보의 표준화, 규격화 및 정보의 중복생산 방지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기관의 자발적인 자료생산 기능을 살리는

한편 가공자료D/B는 정보처리전담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처리함으로

써 전체적으로 1차자료는 분산형6), 가공자료는 집중형의 장점을 취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리고 정보처리전담기관 에서는 농업관측위원회 의 지휘•조정하에 농림

관련기관의 정보관련업무를 지원 및 종합조정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지원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서비스할 종합 온라인(ON- LINE) 시

스템 구축, 농림수산 관련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 공통분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안대책 수립,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 주

선, 국내정보의 다국화 및 해외 정보의 한글화, 전문정보 인력의 양성 및 홍

보,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5. Data Warehous e 및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

5.1.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및 Data Ware hous e

구축

향후 농업분야에서는 농산물의 생산·가공의 전산·자동화와 표준화된 유

통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농수산물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에 통합 농

업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라 사료된다.

농업통합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은 Database, Data W arehouse

및 OLAP, Internet/ Intranet, EDI, 나아가 전자상거래를 위한 CA LS, 그리고

6. 각 자료생산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작성한 관측정보의 표준·규격이나 조정된 업무
한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료를 수록·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기관명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자료D/ B는 각각의 정보수집기관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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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등이다. 농업통합정보시스템은 이들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통

합함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통합된 농업정보시스템을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에 필요한 정보와 기

술자료들을 수집하여 상호연계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산된 시

스템들간의 정보교환을 위해 상호 연동될 수 있는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농정보, 농업기술정보, 마케팅정보, 행정정보, 농업통계정보 등

농업 전반에 걸쳐 각 기관별로 구축되어 있는 각각의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통합시켜 농업분야의 효율적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 그림 5- 3>과 같이 농업 정보시스템 업무 정의, 농업 정

보시스템 체계 정의,농업 정보시스템 통합화 방안 제시, 농업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 방안 제시, 농업 통합정보시스템 Data W arehouse 구축, 농업 통합

정보시스템 Data Mart 구축 등 일련의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5- 3 농업정보의 통합화 과정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

하고자 한다. 즉, 다양한 농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분야의 요구를 모형

- 150 -



화하여 유연한 농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분야의 통

합 모형 구축으로 정보화 투자의 중복을 방지하며, 농업분야의 표준화를 통

한 신뢰성 확보 및 생산자, 소비자, 정책기관 등 시장 참여자 및 정보 이용

자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통한 객관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5.1.1.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농업정보의 통합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정

보공학방법론을 바탕으로하는 RAD(Rapid A pplica tion Development)기법을

적용하여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통한 농업분야 업무영역별 프

로토타입핑을 통한 Data W arehouse 및 Data Mart 구축으로 농업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다.

전략정보계획(ISP) 수립단계에서는 영농정보, 농업기술정보, 마케팅정보,

행정정보, 농업통계정보 등 농업관련분야의 데이터분석, 프로세스분석 및 데

이터/프로세스 상호작용분석을 통하여 통합정보체계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

으로 업무시스템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농업분야의 업무영역을 확정한다.

그리고 기술환경 및 분산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보관리체계를 정의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 프로젝트 선정, 프로젝트 우선순위 및

범위선정 등의 통합정보시스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5.1.2. Data Warehouse 구축

정보전략계획(ISP)에서 정립된 Data Model, Process Model을 바탕으로

Data W arehouse 대상을 선정하며, 국내 농업관련 기관에 산재해 있는 농업

관측정보와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림5- 4> 와 같이 Raw Data차원의

Data W arehous e를 구축한다. 또한 특정정보를 가공·분석하고, 관측정보의

목적별 Data Mart DB를 생산하여 농어민, 농업분야 유통종사자, 소비자, 농

림부 등 농업관측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 분석/가공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에는 Data W arehouse를 직접 검색(Access )하여 통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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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5- 4 Data Ware hous e구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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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

응용기반시스템의 구축은 전반적인 국가농업경제의 역할과 영향을 분석하

고 선진영농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목표는 <그림

5- 5>와 같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농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증대등 효율적인 영농관리와 기술지원등을 통한 소

득증대, 농가의 경영지원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최종목표가 될 수 있다.

그림 5- 5 정보생산 가공 분산 이용체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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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서 다루는 기술개발의 내용은 농축산물생산정보

시스템,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 농업기술정보지원

시스템, 농업경제정보시스템등 5가지 농업정보시스템이다. 이 다섯가지 정보

시스템을 응용기반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확장해 가면 국가기반의 초석이 되

는 총체적인 응용기반시스템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

5.2.1. 농축산물 생산정보시스템

농축산물생산정보시스템은 <그림 5- 6> 과 같이 주요작물에 대한 농민들의

식부의향분석부터 최종수확분석까지 농작물의 생육단계별로 영농계획, 영농

기술, 농자재의 합리적인 배분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각 품

목, 품종별 농축산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농

축산물을 통틀어 살펴보면 각 품목별, 품종별 생산 주기와 농작기법등이 다

양해 효율적으로 분배해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농축산물생산정보시스템

을 활용하면 지역적 특성 생산품목등의 통계 및 관리작업을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농축산물 생산을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 농축산물 생산에 투

입되는 농기계사용여부, 비료나 사료사용법 등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한

다. 생산주기가 빠른 채소류생산관리시스템, 일정주기가 있는 미곡류생산정

보시스템, 유통기간이 짧은 육류의 생산정보시스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낙농생산정보시스템등 여러 가지 부속 시스템들로 구성될 수 있다.

농축산물생산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수집은 다양한 품종만큼이나 경로가

다양하다. 산지정보 및 농축산물생산기술정보, 각 연구기관의 문헌정보등 다

양한 경로로 수집된 정보들을 통합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이를

정보수요자들에게 분배한다. 통합농업정보데이터베이스는 위에서 분류한 부

속시스템들의 여러 분산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관

리와 사용이 용이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방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델인 관계로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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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림 5- 6 농업생산정보시스템 구성도

5.2.2.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국내의 유통체계는 다른 어떤국가의 유통체계보다도 복잡 다양하다. 특히

유통주기가 짧은 육류 및 채소류의 유통도 다단계의 유통체계를 거쳐 생산

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실정이다. 생산에서 출하까지 많은 유통단계

를 거치면서 변화되는 가격변동, 출하문제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등 유통에

전반적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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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 않은 국토에서 영세 농작하는 농민들, 다른 한편으로 기업농작을 하

는 농가등의 유통단계도 틀리지만 여러지역으로 산재해 있는 농업생산 현지

로부터의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가

장 관리하기 쉬운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관리부터 확장해 가면 될 것이다. 가

장 단순한 유통체계인 농수산물 직판장에서의 유통단계를 기본으로 이곳에

서부터 분산되는 각지의 소매업체로의 물동량, 소비자에게까지 농축산물이

전달되는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농축산물유통정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의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다른

계량 및 단위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이

시스템에서 기술적인 요인은 새롭게 발전해 가고 있는 CA LS/ EC 등의 성공

적인 시스템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 7 통합농업유통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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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지로부터의 유통정

보의 수집에 있다. 전체적인 농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현지에서의 정보수집에 있다. 정확한 정보수집에 기반하여 제대로 구축된 농

축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일단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의 수집은 공공기관 등을 통한 정보의

수집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전국각지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응용기반시스템

에 저장 관리하여 정보수요자들에게 인터넷, 잡지등으로 분배한다. 수요자들

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나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을 통하

여 쉽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모든시스템에서 구축될 인터넷 기술을 이용

하여 전국각지 어느 곳에서나 정보를 제공 및 수집할 수 있다. 농업산업이라

는 특수성은 지역에 있다. 방대하게 펼쳐진 농업현장까지를 시스템화 하여

묶을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적 공용망인 인터넷의 활용이다.

5.2.3.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시

스템이다. 이런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이전에 여러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의 효율적인

관리기술도 필요하다. 농민들로부터 얻어지는 산지정보들, 각 농업관련 통계

청, 통계국에서부터 얻어지는 통계자료, 농업생산에 대한 현황 및 복잡다양

한 유통정보, 기술정보등 다양한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목적주제별 데이터베

이스화 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다. 목적주제별로 재분배된 정보들은 음

성, 영상, 텍스트등 여러 형태의 정보로 존재한다. 농가경영시스템에서 제시

해야 할 정보들은 정밀하게 연구 분석된 자료들이다. 때문에 정보 수요자들

은 목적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바로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전문

분석도구인 OLAP T ool을 사용하여 이로부터 발생되는 분석된 정보들을 받

아보게 된다. OLAP T ool들도 각 제품마다의 특징이 있으므로 통합농가경영

지원정보시스템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는 작업도 신중하게 진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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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은 다른시스템과는 달리 연구 분석한 재가공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므로 연구분석전의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데이터웨어하우징의 기술도 접목된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

램으로는 1차적인 관리정보밖에는 할 수가 없으므로 데이터웨어하우징 역시

전문적인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 모든 시스템이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구

축이 되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서는 영농계획등 경영계획에 많은

도움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 및 통계사무국등 유관기관에서는 농업

소득평가 분석, 영농계획의 분석 평가등의 자료를 농가에 직접 자문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림 5- 8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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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농업기술정보시스템

1995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개발연구소와 농림수산정보센터

에서 공동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농가에서 농업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에 관한 정보 요구도

는 일반 농가에서 생산관리기술에 대하여 74.7%와 생산기술지원에 대하여

5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도농가에서는 더욱 높게 각각 95.6%와 64.6%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전문경영인관리, 농축산물 품질인증관리, 특허정보,

농업기술 문헌정보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림 5- 9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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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지역적, 품종별로 다양한 농작기술등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리고 다양하게

산지의 현장정보, 해외영농기술정보, 유관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수집할 수

있는 농기계정보, 농자재정보, 비료사용법 및 품종에 따른 농작기법등의 정

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저장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을 통한 효

율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보수요자들인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민부터 각 연구기관에까지 활용

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분석 설계부분에 정보공학 방법론 기법을 도

입하고 세부 설계단계에서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도입하여 확장성이 좋

도록 제작하며,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시 타 시스템과의 정보호환과 공

유를 고려한다.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의 수요자들이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받

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로서 보여질 수 있다. 정보검색도구를 사용하

여 정보수요자들이 인터넷이나 PC통신, 회보나 잡지등을 통하여 텍스트, 이

미지, 음성, 동영상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거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모든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도구의 사용은 정보

관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 수요자인 농민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특히 쉽게 정보를 검색하고 많은 응용기

반 시스템 체계를 요구하지 않는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설계 제작하게 되

면 타 시스템보다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2.5. 농업경제정보시스템

국민경제에 미치는 농업경제의 영향과 역할은 중요하다. 농업경제정보시스

템은 농업경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분석하고 농가의 경영상태

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구축목표가 있다. 농업경제정보시스템은 단순 데이

터베이스시스템이 아니고 농가경영지원정보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웨어

하우징의 기술로서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주제별로 분리된 정보들을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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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문적인 OLAP T ool의 기술도 도입된다.

데이터모델링 기술로 잘 설계 구축된 1차적인 데이터저장소인 통합농업정

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목적별로 잘 나누어진 데이터마트(Data Mart)의 정보

들을 생성하고 이 정보틀을 OLAP T ool을 이용하여 분석가공된 정보들로 변

환 제공하게 된다. 이 정보들의 유형은 보고서 형식의 텍스트 기반의 정보가

된다.

이 정보의 수요자들은 정보제공자인 각 유관단체 및 농민들이 될 수 있다.

농민들로부터의 정보는 농가경제조사나 농업센서스등을 통하여 수집될 수

있다.

그림 5- 10 농업경제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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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이절에서는 「정보처리 전담기관」의 관측정보에 대한 관측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이 관측데이터베이스와 모델베이스7)의 연결고리로서 농업관측 의사

결정지원시스템(Decis ion Support Sys tem)8)에 대한 설계 및 구축방안을 제

시한다.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농업관

측업무는 농림부, 농협, 축협, 수협, 유통공사, 수산청 등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으며, 각기관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부정보는 공중통신망을 통하

여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별 데이터베이스는는 이용

자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정보생산위주의 시스템으로서, 이용자는 이 데이터

베이스를 통하여 단순 조사된 자료의 검색만을 할 수 있으며 가공된 자료

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농업관측시스템의 구축을 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의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지

원시스템을 모색코자 한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조는 < 그림 5- 11> 과 같이 데이터베이

스, 모델베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Interact ive User Interface)의 세가지의

요소로 구분된다. 즉, 시스템의 방향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이전에 분리

되어 왔던 모델화기법(Modeling )과 데이터 처리기법(Data Proces s ing T ool

7. 관측모델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있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음.
8.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형화 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컴퓨터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화하는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은 첫째, 비정형화된 의사결정의 지원
과, 둘째,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intelligence, des ig n, choice, im plementation)를 지원하
며, 셋째, 모형화 기술(M odeling T echn ique)을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표현(representa tio
n)에 결합시킬 것, 그리고 넷째로, 사용의 편이성, 유연성 및 적응성이 있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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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의 기본인 데이터, 모형

화(Modeling ), 인터페이스(Interface)의 부시스템(Subs ys tem)들이 서로 연관

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설정된다.

그런데 모델베이스는 비정형화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므로 문제해결

을 위한 시스템구축 자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좀더 발전된 비정형화

된 업무지원을 위해 전문가시스템(Ex pert Sys tem), 지식베이스시스템

(Know ledge Base Sys tem)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지원수단이 요구된다.

그림 5- 11 표준화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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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관련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시스템의 한 구성요소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으로부터 사용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

터의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고 다수 사용자의 요구, 즉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이

통합되고 공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는 현재

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겨 표현하는

데이터 중심의 관점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관측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있어서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조사•수집

된 파일형태의 1차자료는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정형화되어야 하는데,

관측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야 할 정보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여 단기간에

관측업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불가능할뿐 아니

라 시스템적 체계없이 개발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축적된 관측자료의 대부분은 마이크로 형태의 1차자료의 수준에서

화일형태로 보관하고, 마이크로 데이터, 매크로 데이터, 요약데이터를 데이터

베이스의 형태로 전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구

축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측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때는 <그림

5- 12>와 같이 메타D/B, 원시D/B, 관측에 이용되는 통계D/B로 구분하여 개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메타D/B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 및

수록형태, 수록기간, 단위, 출처 등을 저장하고 있으며, 1차자료와 1차자료를

가공하여 생산되는 원시D/B 및 요약D/ B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검색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와 더불어 동시에 개발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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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2 관측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도

농업관측 데이터베이스

메 타 D B 1차자료 D B 요 약 D B

↑

↓

인 터 페 이 스

↑

↓

사 용 자

6.2. 모델베이스 시스템

모델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모델을 풀(pool)에 저장하여 여러 계층

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즉,

기존에 개발된 각종 모델을 전산화하여 컴퓨터모델을 구성하고, 모델 팩키

지나 대화식 모델(Interact ive Model)을 관측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까지 관측과 관련된 모델들은 많이 개발되어 왔으나, 일반 이용자가

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Interface)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모델의 활용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형분석

팩키지(Packag e) 및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에 연구된 모형들을 연결하여 통계

자료의 분석과 예측정보의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자 중심의 모델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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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은 < 그림 5- 13> 과 같으며, 이 흐름도에 따라

모델베이스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그림 5- 13 모델베이스 시스템의 개발흐름도(S YS TEM FLOW)

모델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분석 기능,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사용자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요구되

는데, 이를 위해서 개발자는 각 단계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보다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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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명한 기능을 갖춘 팩키지를 이용하여 팩키지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돨 것이

다.

관측 모델베이스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모델중에서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고 기존의 모델중 이용 가능한 모델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을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데, 모델분석은 이러한 모델의 선택 및 개발과

정을 나타낸다. 그리고 모델분석 과정에서는 모델 분석뿐 아니라 이용자에게

상세한 모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델정보 명세표 작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향후 모델분석의 담당은 시스템 개발자 보다는 실제 모델 개발자가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모델분석의 시스템화를 위해서는 모델 개발자와 시스

템 개발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모델베이스를 구축할때는 시스템분

석의 과정에서는 이용자의 요구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6.3. 사용자 인터페이스(Us e r Inte rface )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완성되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모델베이스 시

스템이 완전히 통합되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즉시 검색할 수 있는 체제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

고 데이터베이스와 모델베이스를 연결하는 고리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일반 이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화면에

서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메뉴(Menu- Driven)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환경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분야는 데이터의 입력(Data Entry), 데이터 출력(Data

Display), 메뉴방식(Menu), 제어방식(Control), 윈도우(W indow )기능, 대화식

운영(Dialog), 도움말(Help)기능, 사용자 지침(Us er Guidence) 등이다.

현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발전은 모델시스템과 데이터시스템의 통합과

같이 여러 개별 시스템들이 통합되어 갈뿐 아니라, 전문가시스템(Ex 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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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 tem), 지식베이스 시스템(Know ledg e Base Sys tem) 등을 이용한 비정형

업무의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모델

베이스관리를 지원하는 기존의 MBMS(Model Base Management Sys tem)은

모델의 생성과 사용을 지원하는 틀에서 벗어나 모델의 선택과 통합 등을 지

능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지원하는

DBMS(Data Base Manag ement Sys tem)도 새로운 발전된 기법(T ool)들을

수용하여 자료의 검색, 저장, 갱신이 용이하도록 발전되고 있다.

6.4.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구조

앞에서 언급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조는 <그림 5- 14>와 같다. 이 시스템은 모델베이

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정보출력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시스템의 4개 부시스템(Subsys tem)으로 구성된다. 각 부시스템

(Subsys tem)들은 서로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가 생성되고, 그 정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 er Interface)를 통하여 제공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 Bas e Management Sys tem)은 일반 데이터

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이며, 자료의 삽입, 삭제, 갱신, 검색 등 데이터베이

스를 관리하는 제반 프로시듀어(Procedure)로 구성된다. 그리고 모델베이스

시스템은 모델베이스와 MBMS(Model Base Management Sys tem)로 구성되

는데, 모델베이스는 모델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MBMS는 모델의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및 모델의 생성, 저장, 사용 등 모델베이스를 관리하

는 제반 기능을 포함한다.

정보출력시스템의 출력형태는 표, 그림표, 모델설명, 분석화면의 4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표 화면은 1차자료 시계열과 예측치 및 관련변수들로 구성되며,

그림표 화면은 표의 내용을 그림표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리고 모델설명 화

면은 분석에 사용된 모델의 상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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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4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념설계도

`

사용자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는 일반 이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화면에서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메뉴

(Menu- Driven)방식으로 구성되며, 1단계는 품목을, 2단계는 품목별 Life

Cycle을, 3단계는 원하는 모델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도록 설계된다.

앞에서 언급된 모델베이스 개발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모델베이

스를 개발코자 할때 이의 개발절차와 내용은 <표 5- 1> 과 같다. 즉, 모델베

이스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통계분석기능,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성, 사

용자에게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시

스템분석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이러한 기능을 갖춘 분석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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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ol)을 선정하고 기존의 모델중에서 필요한 모델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모

델을 추가 개발하는 모델분석단계, 그리고 모델에 적용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요약데이터로 전환하는 자료분석단계, 모델을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

구분석이 포함된다.

표 5- 1 관측 모델베이스 시스템 개발FLOW에 따른 내용

개 발 절 차 내 용

0. 총괄 개발FLOW 요약 0.1 시스템 요약
0.2 시스템 개발 FLOW

1. 시스템 분석 1.1 현행 시스템 분석

1.2 모델 분석
1.3 자료 분석
1.4 이용자 요구분석

2. 시스템 설계 2.1. 개념설계
2.2. 논리적 설계

2.2.1. 모델베이스 시스템

2.2.2.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2.2.3. 정보출력 시스템
2.2.4.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3. 시스템 구현 3.1. Procedure 총괄 Lis t
3.2. 시스템 Docum entat ion

3.2.1. 시스템 구조

3.2.2. Procedure Lis t
3.2.3. 데이터 관리현황
3.2.4. Procedure Source Lis t

4. 시스템 유지•보수 4.1. 매뉴얼
4.2. Change Control
4.3 시스템 사용 Control

그리고 시스템 설계단계는 모델베이스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개념설계와, 이 구조에 따라 모델베이스시스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정보출

력시스템, 사용자 인테페이스(Interface)시스템의 논리적인 구조를 구체적으

- 170 -



로 설계하는 논리적 설계로 구성되며,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구축된 모델베이

스시스템은 구현단계에서 실제로 구축되어 구현되는데 시스템의 구조, 화면

의 구조, 시스템 구현에 사용된 모든 절차(Procedure)들의 속성 및 내용, 데

이터의 관리현황 등은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으로 작성, 보관된다.

마지막으로 구현된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스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Manual),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그리고 모델의 등록, 삭제, 내용의 갱신 및 시스템 구조변경의 통제,

시스템의 이용권한 부여, 사용제한 등을 위한 시스템 Change Control, 시스

템 사용통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발절차에 따라 구축된 모델베이스 시스템의 계층구조는 <그림

5- 15> 와 같다.

그림 5- 15 관측모델베이스 시스템 계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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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는 농산물 데이터베이스 및 모델베이스 구성의 예로서, 식부의향

D/B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식부예정면적, 증감면적, 증감사유 등의 조

사항목이 필요하며, 식부면적 추정모델 개발에는 인구, 10a당 수량, 수요량

등의 항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표 5- 3>의 축산물의 예를 보면, 사육동향

D/B 구성의 경우 필요항목은 총두수, 가임두수, 생산두수 등의 항목이 필요

하고, 사육두수 추정모델의 개발에는 사육두수, 가격, 사료가격의 항목이 필

요하다.

표 5- 2 농산물 데이터베이스 및 모델베이스 구성

조사단계 D/B명 D/B에 필요항목 모 델 명 필요항목

식부의향

식부면적

작 황

실수확량

소 비 량

가 격

식부의향D/B

식부면적D/B

작황 D/B

실수확량D/B

소비량 D/B

가격 D/B

식부예정면적, 증감면적,
증감사유

도별/지대별 식부면적

파종년월일, 3.3㎡당 이랑

길이, 포기수, 초장,
피해상황, 10a당 수량

3.3㎡당 정상포기수,
20개당생산량, 3.3㎡당

생중량 재고량, 수입량,
용도별 소비량

농판, 도매, 소비자가격

소요식부면적

추정모델
생산량추정모델

생산량추정모델

소비량추정모델

가격추정·변동율
추정모델

인구, 10a당 수량,
수요량

식부면적, 가격

생산량, 가격

1인당 소비량,
가격, 소득

생산량, 소비량,
소득, 가격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파생되는 예상 기대효

과로서, 첫째, 분석 정선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신속히 제공됨으로써 농업관

측업무의 수행이 용이하게 된다. 둘째, 추후 범용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함으

로써 정보의 다양화, 통합화 및 정보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기하고 정보 이용

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보완이 기대된다. 셋째, 추후 정보의 수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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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이용에 있어서 제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학술연구와 정보기관의 정책결

정 및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며, 중앙과 지방간의 온라인체계

구축으로 농림수산 산하기관들에서 공동 활용될 수 있는 통합된 정보관리체

계도 실현될 수 있다. 넷째, 추후 자료와 모델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 모델

에 대한 분석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분석•통계 업무를 더욱 발

전•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표 5- 3 축산물 데이터베이스 및 모델베이스 구성

조사단계 D/B명 D/B에 필요항목 모델명 필요항목

사육의향
사육동향

도축현황

수매현황

방출현황

소비현황

가격현황

사육의향D/B
사육동향D/B

도축 D/B

수매 D/B

방출 D/B

소비 D/B
가격 D/B

증식, 감축의향
총두수, 가임두수,

생산두수
도축두수

수매량

방출량

소비량

산지, 도매, 소비자
가격

사육두수추정모델

도축두수추정모델

적정수매량 추정모델

적정 방출량 추정모델

수요추정모델

가격추정모델

사육두수, 가격,
사료가격

도축두수,총두수

자체가격

수요량, 가격,
소득, 자체가격

그러나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모델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통계DB, 업무DB, 관측DB 구

축이 계속 추진되어(일부는 구축되었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모델과 연결

되어 사용이 가능토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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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관측 분산체계 구축

지난 ’97년도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정보수요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가

100명당 6.47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가정의 컴퓨터 보급률

대비 38%로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더욱이 컴퓨터 보유 농업자의 경우에 실

제 P.C.를 이용하여 정형화된 정보를 농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농업자는 거

의 극소수(2%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원인은 우선 정보제공체

계가 확립되지 못한데 따른 농업자의 정보통신에 대한 적응 및 이용도의 저

하에 있으며, 이외에도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정보화 환경의 열악으로 즉, 저

조한 농가 컴퓨터 보급률, 농촌 통신망의 성능 미흡,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

트웨어의 취약 등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최근 기

술적요인이나 기반시설 등은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가는 반면, 이와 균형적

으로 발전되어야할 농업자들의 정보적응력이나 정보활용도는 이에 크게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제공해 놓고 정보활용능력이 열악한

농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용하기만을 기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므로, 기

존의 정보채널이나 제공방식의 한계를 탈피하여 차별화된 사용자 측면에서

의 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농업자들이 어려운 정보 입수절차를

거쳐가며 농업정보망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

게 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하여 관측정보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농

업자 중심의 효율적이며 능동적인 정보분산체계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코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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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효율적인 정보제공체계의 기반 구축

현재 농업관측정보는 인터넷과 농업VAN망을 기반으로 하여 홈페이지와

공중통신망 및 AFF IS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

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농업자의 정보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관측정보 뿐만 아니라 농업정보 전반

에 해당되는 문제로,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서 인터넷의 사용방법상의

사용자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정보 이용자인 농업자의 정보 활용능력

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시스템들

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구성체계, 명령어 형식 등에서 기인하는 검색의

번거러움으로 정보소재 파악의 어려움이 많다.

특히, PC통신망의 경우 정보의 제공 방식이 화면에 단순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검색이 곤란하다. 이를 테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

건을 입력하여 정보를 찾는 기능이 없으며, 메뉴에서 제공하는 구성체계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만이 있음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또한, 영농정보, 가격동향정보 등 대

부분의 제공정보가 단순 텍스트 기반의 정보서비스로서, 이러한 단순 문자를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농업자의 이용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의 통

신망으로는 멀티미디어 정보, 쌍방향 정보 등을 활용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정

보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농업자의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 농업자들이 인터넷을 포함하여 W eb의

어떤 서비스도 지원 받기 위해서는 486DX이상의 PC를 구비하여야만 하며,

더욱이 인터넷의 이용상에 있어서도 Dial- Up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접속이

많은 시간대에는 속도가 떨어져서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 표

5- 4>와 같이 통신망의 품질 파라메터에 의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필

요가 있으며, 추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농업자의 인터넷 이용 수요와 각종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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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체 수단으로 확장된 대역폭을

갖는 고속정보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표 5- 4. 통신망의 품질 파라메터

판정기준

기 능
속 도 정 도 신뢰성

접 속
접속시간

접속 지연시간

부정 접속률

오접속률

접속 거부율

접속 실패율

이용자 정보의 전송
이용자 전송속도

시간

비트 에러율

오전송률

이용자 데이터

분실률

해 지 해지 시간 해지 실패율

이에따라 여기서는 정보이용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열린 관측정보에 용이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 5- 16> 과 같이, 대외보유 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공유를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구축을 제시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미

디어를 통한 관측정보 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연언어 인터페이스,

멀티미디어시스템, 정보검색시스템의 정보제공체계 기반 구축방안을 중점적

으로 제시코자 한다.

7.1.1. 대외보유 데이터베이스 연계 및 공유

대외보유 데이터베이스 연계활용은 기상정보, 해외정보 등 외부에서 보유

하고 있는 농업관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외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타 기관에 제공되어 바로 사용되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타 기관의 필요 항목을 포함해서 제작되어 있지 못하므

로, 외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과의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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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호환이 된다는 가정하에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서는 자신이 소유

한 시스템의 형식으로 변환하는 등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게 되며, 정보를 제

공하는 기관의 시스템은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됨으로 기관의 망관리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망 효율의 저하를 가져 올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

존의 자료를 타 기관 혹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자료 제공형식으로, 배치

파일(Batch F ile)형태의 정보 제공과 온라인 방식을 사용한 정보 제공형식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자료 제공기관에서는 각 정보에 대한 제공형식을 사전

정의해야 한다.

농업관련기관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활

용하기 위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 최근 농업관련 데이터베이스 규모의 범위

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고, 관측정보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여 고도

의 가공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관

련기관간 온라인 자료입력방식이 효율적이며, 사용자의 검색에 있어서 프로

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자료항목이나 레코드의 추가가 용이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농업관련기관의 시스템간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및 각종 데이터 포맷

등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농림부 차원의

협의회를 설립 운영토록 하여 정보의 공유와 관련한 정보범위, 표준화 등 제

반사항과 이에 필요한 경비 부담 등을 다루어야 한다.

7.1.2. 메타데이터 구축

작목별로 생산계획단계에 있어서 농업자의 영농설계, 작목선정, 작부체계

개선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작목별 재배의향, 국내외 생산 및

소비동향, 수출입 동향, 국내외 가격동향, 기상예측 등에 관한 일관된 관측정

보의 제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를 전제로 한 농업자

- 178 -



중심의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로서, 다양한 농업정보자원을 공통된 구성요소와

표현형식을 가진 메타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그림 5- 17> ).

여기서, 메타데이터(MetaData)는 실제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의 검색을 목적

으로 정보자원의 위치, 자료 형태 및 구조, 특징, 내용들을 정확하고 간결하

게 기술한 정보로서, 농업자나 정보관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이를 테면, 농업정보센터나 지역정보센터에서는 <그림 5- 17> 과 같이, 농

업관련 내·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 정보에 대한 상세한

특성정보형태의 메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자가

올해 작황을 문의할 경우, SQL 처리기를 통하여 메타데이터베이스상의 정보

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관련자료의 위치·형태 등을 참고한 후, 실제 데이

터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응답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절감의 효과 뿐아니라 농업자는 정보의 소재지, 정보의 형식 등을 모르

더라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타 기관이 제공하

는 정보형식의 변경, 제공 방법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자연어처리

기술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농업자의 애매하고 포괄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1.3. 자연언어 인터페이스 구축

PC 통신망의 기반에서는 농업자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

정보의 제공 형태를 정형화하여 메뉴 방식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정보자체가 다양하고 정형화하기 어려운 노하우정보가 많

을 뿐아니라, 농업자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불명확한 요구사항을 가진 경

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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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7 메타데이터베이스 및 자연어 인터페이스 구상도

농 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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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정형적인 정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 내용을 실시간적으

로 재구성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림 5- 17> 과 같이 농업자의 요구사항

을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자연언어의 대화로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된 정보를 쉽고 효율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자연언어 인터페이스(Natura l

Language Interface to a Database)시스템의 구현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

러한 방식은 컴퓨터의 구조적 형태를 모르더라도 원하는 응답을 얻을 수 있

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자연어 형태로 된 질문을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분석기의 도입과 자연어 처리기술의 구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는 형

식 질의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용하기가 쉽지만,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들

을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농업자가 이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7.1.4. 멀티미디어체계 구축

현 멀티미디어체계는 기존의 개별미디어로부터 정보의 디지털화, 하나의

단말기를 통한 다양한 정보형태의 통합적 처리, 정보 이용의 상호작용성·쌍

방향성 등의 특성을 확보하였고, 최근에는 하이퍼 미디어체계를 결합하여 전

화·방송·컴퓨터 등을 통합한 인터넷 중심의 토탈미디어체계로 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5- 18> 참조)

특히 인터넷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웹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사용자인터페

이스 환경은 음향·영상·미디어·동영상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동시에 받

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따라, 농업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체계 구축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우선 멀티미디어 정보가 복합매체의 다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에서 정보 제공자와 농업자의 컴퓨터시스템 그리고 양자를 연결하는 회

선등이 대역폭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재 정

보 제공자의 컴퓨터시스템보다 농업자의 컴퓨터시스템과 회선의 대역폭(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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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늘어날 인터넷을 통한 각종 멀티미디

어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우선 확장된 대역폭을 갖는 고속정보망 및 디지털

회선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5- 18 인터넷 중심의 토탈미디어 전망

그리고, 농업자의 사용자환경은 멀티미디어 PC로서의 기본 시스템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를 테면,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해제하는 등의

처리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달할 수 있

는 빠른 전송속도, 고성능 CPU, 그리고 VT R이나 T V의 영상을 읽어서 컴퓨

터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는 비디오 그래픽 보드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

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반구축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수준은 멀티미디어 프

로그램의 개발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멀티미디어 기술

을 사용하여 전달할 세부정보의 선정과 화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다음 단계로 영상과 음성의 압축기술, 데이터의 전송기술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농업용 CD- ROM 소프트웨

어 자원 축적 및 보급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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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인터넷 정보검색시스템 구축

방대하게 축적된 정보자원에 대해 기존의 검색도구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

행하면, 검색 결과는 농업자가 선택하기에 너무 많거나 찾고자하는 수준의

정보에 미치지 못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정보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농업자는 정보가 있는 장소를 탐지

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하고 있음으로써, 노력에 비해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의 소재를 파악하여 농업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검색 결과

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측정보 소재안내시스템과 농업자의

관심영역 내지는 필요정보를 언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이

전트시스템의 구현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관측정보 소재안내시스템

관측정보의 소재안내시스템은 분산된 관측정보자원의 소재정보와 이용정

보를 농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를 테면, 정보소재안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수많은 다양한 농업정보

자원에 대한 메타정보를 이용하여, 농업자는 필요로 하는 정보자원이 위치한

소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개요, 정보자원에의 접근방법,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제공받음으로써 필요로 하는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

림 5- 19> 참조)

접근방식에는 <그림 5- 19>와 같이 농업자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의 저장 및 수정 등의 관리와 메타데이터

를 생성하고, 소재정보작성자는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소재정보안내시스템에

전달한다. 이에 따라, 농업자는 직접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여

정보소재안내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자원에 대한 검색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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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정보소재 안내서비스 기능의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검색프로그램,

표준 프로토콜로 구현한 통신프로그램, 검색화면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시스템 구축과 농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보

급되어야 한다.

그림 5- 19 관측정보 소재안내시스템의 구상도

정보소재

안 내 시 스 템

메타데이터

정보자원

제공자

정보소재(메타
데이터) DB

정보소재파악

정보이용

농업자

- 184 -



( 2) 관측정보 에이전트 시스템

막대한 정보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농업자가

관심영역의 정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입수할 수 있도록, 작업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에이전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특정 네트워크 범위 또는 특정 서버안에서의 검색 시

스템의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에이전트 시스템은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자동적

으로 해결하여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단

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작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전체적

인 작업목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를 처리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인 객체로서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를 테면, < 그림 5- 20>과 같이 각 농업자의 관측정보에 대한 기호, 관심

사, 경험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농업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농업자가

추후에 접속할 때에는 제공하여야 할 관측정보를 자료제공 서버에서 취사선

별하여 안내·추천 또는 유사정보 등을 제시해 주게 된다.

기존의 일반적인 정보검색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입력에 의하여 단순히 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료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

다. 하지만, 정보검색 에이전트는 사용자로부터의 입력이 없을 때는 자율적

으로 사용자가 관심있어 하는 자료를 웹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부터 수집·분석·정리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특성

에 따라 입력된 문장을 분석하여 복잡한 탐색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에 보다 가까운 자료를 찾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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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 관측정보의 에이전트 시스템 구상도

자료 제공

농 업 자

1.자료요청

2.농업자
에 관한

정보 요청

3.농업자
정보전송

5.필터링된 정보

4.전송정보에
기반한
필터링

농업자 DB

6. 농업자정보 선택

7.2. 관측정보 분산망 구축

관측관련 지역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분산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

역정보시스템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농

업정보의 운영측면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는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개설된

곳이 대부분이며 지속적인 투자가 없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각 지역정

보센터의 구성원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전자메일의 교환도 안되고 있는 실정

이고, 특히 정보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중복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관측관련 각종 통계, 국내외 기상정보, 농산물 수출입정보 등은

농업정보 제공망과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제공되고 있는 지역정보나 중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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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정보들이 화일 내지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각기 상이한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경우에도 정보 레코드마다 그

구성요소와 표현 형식이 다름으로써 상호간 정보 공유에 대한 대비가 불충

분하여, 서비스 시스템간 레코드 교환에 호환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

다. 또한, 기관별로 컴퓨터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통신망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각 기관간의 자료수집·정보유통에 대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많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간의 협조체계 내지는 정보 통합의지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효율적인 관측정보 제공망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의 원활

한 수집•분석•분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관측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

과 중앙 및 지역단위 농업정보간의 유기적인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의 유통 및 공유 활성화 방안 그리고, 다양한 정보미디어를 통하여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미디어 확충 및 활용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7.2.1. 지역관측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역으로부터의 지역단위 작목별 관측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공급하

는 정보체계가 우선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단계의 집중형 데이터

베이스와 분산형의 지역 데이터베이스가 공유되어 지역의 기관과 농민의 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관측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자료의 수집•가공•분산

을 지역단계에서 어떠한 운영주체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는가하는 것이 사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금후 작목별 관측정보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할 때, 개발되어야할 지역관측

정보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는 < 표 5- 5>로 나타낼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1단계의 작업은 원시자료의 수집인데, 수집의

대상은 크게는 해외정보로부터 지역 적게는 개별농가까지 각 단계의 정보를

대상으로,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정보의 수집은 물론

이며, 지금까지 개별 농민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 정보 등도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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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지역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5 지역관측정보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상안 (ip; information provide r)

대
분

류

소분
류

정보의 내용
정보수집 정보

입력

형태

정보가공 정보 제공 및 이용

군내부 군외부 형태
운영

주체
형태

규모

MB
주요

이용자

관

측

정

보

수급

예측
정보

품종별•등급별

수요량,
생산량 예측

농협,
시군청

농림부 text 문자

농업

관측
위원회

DB
2.4

농가,상인,
지도.
상담소

기상
정보

지역특성에 따른

일간,주간,월간,

3- 6개월간격

장기예보

지역기상
관측소

기상
관측소

text ,
image

문자,
사진

기상
관측소

DB 50
농가,지도
상담소

타주
산지

생산
정보

품종별•단지별
재배량,출하량,

출하시기 정보

농림부,
주산지

text 문자
지역
정보

센터

DB 2.3
농가,상인,

지도,
상담소

가격
예측

정보

지역•품종•등급별

가격예측정보,
최근3년간 월별

가격동향정보

산지
공판장

농림부,
유통

공사

text
문자,
그래프

농업
관측

위원회

DB 60
농가,상인,

지도,
상담소

지역

통계
정보

지역농수산기본

통계,농가경제,
생산비, 지역

일반경제동향

시군청,
통계
출장소

농림부 text
문자,
그래프

지역

정보
센터

DB 75
농가,지역

주민,지도,
상담소

이를테면, 통계자료는 전국단계의 자료로 축적된 것과 각 지역단계의 이용

에 적당한 형태로 세분되어 상세화된 지역 데이터베이스로서 구축되어야 한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역행정 통계자료의 조사체계가 보완되어야 하는데,

우선 시군단계의 표본설계를 선행구축하고 지역마다 지역통계를 작성하여

축적•분산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수급 및 가격예측의 의사결정지원시스

템은 농림부 통계정보국에서 조사 작성되고 있는 기본통계자료와 각 업무국

이 작성한 업무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차 가공정보가 필요함으로, 중앙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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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전국단계의 기상정보, 통계정

보 등에 대해서는 정보센터에서 1차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수행하고,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이러한 자료에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국단계

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면의 정비와 함께, 각 기관의 유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통합되는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모형화와 통합화를 통하여 농업자들이 이용하기 쉬

운 형태로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다방면에 걸친 자료의 처

리•가공에 따라 의사결정지원에 참고할 수 있는 분석·판단수법 등을 정식화

하여 그 결과를 누구라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가 하는 과제가 있고 화상,

수치화•계량화, 수요동향 등의 기초적인 정보가공기법에 관한 활용이 필요하

다. 또한, 보다 정밀한 생육과 수급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성을 가미

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현실적인 문제일 뿐아니라,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개발

과 지역성을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정보 활용상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예측과 진단용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개별농가 및 농업

단체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소와 농업관련단체들의 지역농업 계

획 및 지도 등을 위한 지원이나 의사결정정보의 산출과정에서 사용되는 참

조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특성상 가공 패턴이 매우 다양한 구조

를 가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경로나 가공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간의 상호 관련성의 체계화

가 필요하다.

또한, 작물의 합리적인 재배계획과 효율적인 작업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특

히 기상변화가 격심한 산촌지역에 있어서는 기상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활

용할 수 있도록, 관측 불가능한 미세한 환경을 계측할 수 있는 지역농업기상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측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Km 메쉬 정도의 상세한 지역기상 관측데이터에 의한 세밀한 정보 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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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기상 관측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응용프로그램와

소프트웨어의 개발•활용과 함께 전국 및 해당지역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가

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합적인 농업기상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테면, 농촌 지역에 기상로버트를 설치하여 계측된 관측 데이터를 지

역정보센터에 집송하면, 농업정보센터는 지역정보센터로부터 지역의 관측 데

이터를 수집하여 기상청의 전국 기상데이터와 조합함으로써 국지기상정보

및 예측치를 작성한 후, 지역정보센터에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터는

정보센터로부터 제공된 지역기상정보 및 예측치를 각 농가에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정보센터와 지역정보센터에서 농업기상정보의 수집•제공에는 통신위

성이 활용되어야 하며, 지역정보센터로부터 각 농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망과의 접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는 지역별 정보시스템들을 상호접속하기 위해

서는 부가가치통신망에 의해서 농가 코드, 통신 프로토콜의 변환에 의하여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완벽한 변환접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표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

서, 표준화 대상으로는 통신 프로토콜 및 시설장비, 서비스 기술방식, 서비스

명령어 체계 및 화면 표준방식 등이 포괄되어야 한다. 여기서, 표준규칙 및

표준화의 기본원칙은 한국통신과 정부의 표준화를 준수하고, 국내 표준(안)

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통신 권고(안)을 수용하며, 국내 민간기구(T T A등)의

표준을 준수하거나 국내표준기구(CCIT T )의 권고(안)을 수용토록 한다.

앞으로 지역별 농업정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필연적이고, 현재 각 지역

농업 관련정보 생산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 등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의점 도출이 필요하다.

단, 표준화 작업이 수행되게 되면 제공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자체에 분석기

능만을 추가하여도 다양한 형태의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중복적

으로 개발해야 하는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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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망간 연계 및 공유

관측정보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전제로 한 농업정

보센터와 지역정보센터들의 유기적인 상호접속과 함께 정보매체의 이용이

용이토록 하는 전략적인 정보제공망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센터에서는 IP(정보 제공자)로서 지역농업단체 및 기관·지역기상

관측소 등으로부터 통계·기상·생육·수급 등의 자료를, 작목반/영농조합·

농업자로부터 식부·생산량·작황 등을 포괄한 주산작목별 자료 등을 인터

넷, 공중통신망(PST N/ PSDN) 그리고, 각종 정보미디어를 통하여 수집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작목별 지역 메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응용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를 총합적으로 분석 가공한 후, 지역내 농업자를 비

롯한 지역내외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농업정보센터에서는 중앙 농업관련단체 및 기관·기상청·해외농업 정보

제공자 등과 지역정보센터로부터 인터넷 및 공중통신망(PST N/ PSDN), 전용

선을 통해 전국베이스의 농업관련정보와 작목별 지역메타데이터베이스를 각

각 집약하여, 작목별 통합메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

터베이스를 가공하여 작목별로 지역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총합적인 분석치

를 작성하여,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농업자에게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수요자

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정보센터는 농

업정보센터에 대하여 IP의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센터와 농업정

보센터간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며, 정보센터에서는 메타데

이터베이스 표준형과 예측 및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여 각 지역정보센터에 배포하여야 한다.

현재 영세한 일반농가들은 정보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열악하지만 일부

대형농가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정보의 수시 등록 뿐아니라, 관측 관련기관간 정

보교환을 위해 온라인화 등의 컴퓨터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추후 이들을 핵

- 191 -



으로하여 일반농가에 까지 정보기반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2001년까지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 ISDN)이 구축되면 멀티미디

어 데이터베이스가 통신망을 통해 제공될 수 있음으로써 이용자 측면에서

획기적인 질•양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멀티미디어 정

보 등을 이용한 사용자 편의성 문제와 충분한 가공정보의 공급이 가능하도

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중적인 정보화 확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7.2.3. 정보미디어 확충 및 활용

관측정보의 분산방법은 농업자의 통신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정보미디어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한

다. 여기서, 물론 인터넷의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보 분산체계의 구현이 필연

적이겠으나, 농촌의 컴퓨터 보급과 활용이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농업자 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환경 이 구축되지 못함으

로써, 중간단계의 미디어 제공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농업정

보의 내용·빈도·표현형태와 농업자의 정보미디어 유무·숙련도·기능 등

을 상호 고려하여, 현재 구축 가능한 미디어 제공형태로는 인터넷 웹

(Internet W eb), 전자메일, PC 통신망, 팩스,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의 미

디어 기능을 조합한 멀티미디어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수집•분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발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농업관련기관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W W W (W orld W ide W eb) 서비스 기능을 통하여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기존 범용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CGI(Common Gatew ay Interface) 방식을 이

용한 형태로서, 사용자로부터 농업관련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 요

구를 다음 < 그림 5- 21>과 같이 W W W 인터페이스 엔진을 이용하여 정보를

접속하고, W W W서버를 통하여 사용자의 퍼스컴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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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인터넷과 MIS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효율적인

W eb/DB 도구들이 개발되어 지고 있다.

그림 5- 21 WWW를 이용한 범용데이터베이스의 검색시스템

인터넷 웹은 PC통신망이 갖는 전자게시판이나 전자메일의 상호교환상의

한계성을 탈피하여 전세계적으로 정보수발신이 개인 레벨에서 가능하므로

특히 자재·품종·통계 등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검색기능이 요구되는 정보

나 관측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한 전자게시판 등을 PC통신과 함께 폭넓게 활

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 전화의 요금보다 저렴하면서 전화와 같이 회화

가 가능한 음성통신의 기능도 실용화되고 있다.

전자메일은 기존의 전화와 팩스를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화와

다르게 상대의 부재중이나 업무중에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며, 팩스와는 달리 수신된 내용을 간단히 편집하거나 퍼스컴 내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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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여 검색도 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내용을 다수의 상대에게 일제히 발

송하거나 관측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해 특정의 구룹간 정보교환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팩스는 인터넷이나 전화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가장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고속전송방법중의 하나이고, 조작의 용이성, 기존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전화

와 컴퓨터 등의 복합기능 그리고, 그림을 포함한 문서를 출력하여 여러명이

공유할 수 있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는 정보 제공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환경이 구축되어 있으나, 농업자는 인터넷을 사용할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 < 그림 5- 22>와 같이 인터넷 팩스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농업자나 정보제공자 양자 모두 부하를 줄이는 취지에서 특히, 기상정보 등

정보수요가 높은 현재성 정보나 홍보성정보 등의 교환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5- 22 인터넷 팩스를 통한 관측정보 수발신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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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워크망

인터넷을 통한

팩스 송·수신

정보 제공 서버

농업자 1

농업자 2 농업자 3 농업자 4

이외에도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하여 관측정보나 정책정보 등의 텍스트 파일

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고령의 농업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분산 매체는 추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될 경우, 광케이블

을 통해 전화, 팩스, PC 등은 물론 모든 멀티미디어 정보가 하나의 통합방식

으로서 손쉽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CA T V 정보분산 미디어를 확충하여 활용하

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CA T V는 다채널, 프로그램의 다양성, 지역서

비스의 용이성, 그리고 비디오 텍스트보다 다용량 및 경제성 등의 이점으로

농촌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매체의 역할로서 기대

되고 있다. 하지만, 현 CAT V의 운영체계로는 정보 제공자가 정보를 선택하

고 전송하는 일방향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농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데이터를 자신이 얻고자하는 시기에 얻기 어렵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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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안으로서, 농업자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의 일부를 사용자측에서 CAT V센터측으로의 신호 전송에 할당

하는 VOD(Video- On- Demand)기술의 적용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

한 VOD기술은 < 그림 5- 23> 과 같이 동화자료의 실시간 송수신이 가능한

B- ISDN망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 5- 23 VOD의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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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답터

I S D N

멀티미디어 서버 네트워크 중계시스템

농업자 쌍방향 C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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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농업관측사업은 주요농산물의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

측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시의적절한 예측정보의 제공

은 농가의 합리적인 영농계획 수립과 출하조절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농업생산 및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정부의 장·

단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의 안정과 향

상을 도모한다.

효율적인 농업관측사업을 위해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식부면적, 산출량, 생

산량, 재고량, 수입·수출 및 가격과 국내외 정책자료 등이 데이타베이스화

되어서 즉각 활용되고 적합한 수급예측모형도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 우리나라의 농업관측업무는 관측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관측업무

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적인 관측기법이 이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각자 수행

하고 있는 관측업무를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

여 관련자료의 통합, 수급상황 분석 및 예측, 관측결과의 작성 등을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관측체계 구축에 앞서 본 연구 2장에서는 기존 농업관측체계의 농업관측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농림부, 농협, 축협, 수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농림부 산하기관의 관측업무 수행현황을 관측업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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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시기, 농업관측정보 제공현황별로 살

펴보았다. 기존 농업관측사업의 문제점을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가공정

보의 부재, 관측정보의 일관성 결여, 관측사업체계 미흡 등의 측면에서 조명

하였다. 농진청, 농협, 유통공사, 정보센터에서 앞다투어 제공하는 가격의 경

우 동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공정보의 표준,규격(㎏, 접, 관 등)이 서로 달

라 혼란을 야기시키고, 이를 표준화시켜 비교할 경우에도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체 농업정보의 「신뢰성」

마저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 또한 주요 품목별로 생산, 수요가격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현황분석하고 예측 등을 전담할 전문

가가 아예 없거나 크게 부족하여 급변하는 정보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각 기관에서는 각각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각종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여 발표하기에 급급한 처지인 데, 관측업무에만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생기는 직관적·종합적 판단력이나 분석능력이 미쳐

생기기도 전에 다른 업무분야로 옮겨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체계를 구축한 바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피

기 위하여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의 농업관측 조직 및 운영, 농업관측

업무 및 정보체계를 검토하였으며, 주로 우리나라의 관측체계가 안고있는 문

제점 해결의 입장에서 농업정보전략의 차이를 조명해보았다. 미국의 농업관

측체계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문은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세계농업관측위원회

(W orld A gricultural Outlook Board)의 존재라 할 수 있다. 세계농업관측위

원회의 기능은, 농무성(USDA) 산하의 관측관련기관에서 계산한 국내외 품

목별 수요량, 공급량, 소비량, 가격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 및 보고서를 검토

한 후 발표를 허가하고 농무성 산하 각기관의 주요 관측업무를 조정하며 각

기관에서 계산한 예측치를 검토하여 개선된 예측방법의 지침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강력한 조정기구가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것이며, 이에 따라 2장에

서 본바와 같이 각기관의 필요에 따라 정보가 중복 제공되고, 내용에 일관성

이 없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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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ABA RE는 산업계, 학계, 정부가 위촉하는 연구를 용역으로 수행하

며, 농업조사, 어업조사, 연료 및 전력조사 등의 조사업무(ABARE Surveys)

를 수행한다. 관측자료를 가공·분석하는 능력만을 따질때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KREI)의 연구능력도 A BARE의 그것에 견줄만하다고 본다. 큰 차이는

ABARE는 각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고 KREI는 자료수집을 할 수 없다

는데 있다. 물론 정보통계관실의 협조를 구해 농림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나

농림부 조사자료는 조사시기와 조사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기

상변화후의 생생한 농업관측자료를 수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징적인 것이 농업관측체계가 장·단기로 나누어져 구축

되어 있는 것이다. 단기농업관측은 농업 생산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 농

산물, 농업자재의 수요, 생산,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산물의 생산, 출하 및 자재구입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 나아가

서는 농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성에서 매년 농업관

측을 작성•공표하고 있다. 장기농업관측은 금후의 수요의 동향에 대응하여

최대한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의 기본적인 식료 공급력의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작성된다. 그리고, 장기관측은 농업자가 장래를 전망하면서 영

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농업

정책추진의 지침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전망팀이

단기전망까지 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좀더 오랜 역

사를 갖은 일본이 단기와 장기관측 팀을 별도로 구성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투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는 초기부터 지방자치제

를 중심으로 지방분산적인 지역정보 시스템화가 이루어졌고, 중앙정부의 투

자와 노력으로 중앙집중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합화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프랑스는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차원에서 도농간의 문화 정보의 공

유를 위해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를 많은 지역과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고, 각

기관이 힘을 합쳐 전국적인 정보시스템의 통합화를 추진했던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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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이 일찍부터 국가차원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이용기반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4장은 본 연구팀이 우리의 현실에 맞춰 구축한 농업관측체계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본래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가

공정보의 부재, 일관성 및 객관성의 결여 등의 문제를 일괄타결하고, 미국의

경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정·감독기능을 갖는 독립적

인 「관측위원회」와 호주의 A BARE와 같이 자료수집능력까지 갖춘 전담기

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본 연구팀에게 허용되는 조건범

위 내에서 관측체계구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국식「관

측위원회」대신 농림부 채소과가 주관하는 「농업관측협의회 소위원회」와

전국적인 대표성을 구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신속한 자료수집을 할 수 있는

「모니터」제도를 활용하는 구도하에서 관측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를 이용한 품목별 자료 수집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수급예측 및 전망, 공중매체를 통한 관측정보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장에서는 특히 품목별 수급모형의 설명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3장3절의 데

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농업경제국(ERS)에서 개발한

T S(T ime Series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한 수급분석모형,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단일방정식과 시계열모형, 이번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동태적 수급모

형을 포함한 4가지 분석모형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급예측모형이다. T S모

형은 즉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나 깊이 있

는 분석이 안되는 단점이 있고, 단일방정식 모형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대한

반응분석에 강점이 있어 일선 공무원이 선호하는 수급탄성치 분석에 용이하

지만 일반적으로 예측력이 떨어진다. 예측작업을 하는데는 추세 및 주기변동

을 잘 반영해주는 시계열 모형의 활용이 합당하지만, 경제적인 의미를 갖는

인과분석에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인과분석에

특별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널리 활용이 시작된

동태적 수요공급모형을 새로이 포함시킨 후, 이들 4가지 경쟁모형의 예측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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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비교하여 품목별 수급분석을 하였다. 우선 T S모형, 시계열모형 및 동태

적 수요공급모형에 대해서 실제자료의 활용예를 제시하고 앞으로의 축산물

분석이 추가될 경우를 대비하여 축산모형도 예시했다. 다음으로는 이상의 4

가지 모형중에서 각 품목별로 최적모형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했는가에 대해

서 품목별 수급모형 절차와 정확성 분석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공중통

신망과 당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관측정보 분산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자의 편의위주로 구성한 각각의 단계적인 화면구성을 예시했다. 마지막

절에서는 『농업관측월보』에 관한 농민반응과 구독행태에 관한 농민의 반

응을 분석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영농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농정보의 수

집, 농가의 컴퓨터(또는 단말기) 이용, 『농업관측월보』의 구독에 대한 현황

의 3개 부문 총 19문항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여, 분석결과가 농업정보화를 위

한 영농정보의 분산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4장에서 구현된 현행 관측체계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앞에서 언급했던

기관별 중복투자의 문제, 가공정보 부족, 특히 정보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

제를 완전히는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분산의 비효율성, 수급안정

대책과의 괴리 등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농업관측의 궁

극적인 목적은 생산자, 상인, 소비자 정부 등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높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실질적으로 수매(또는 수입)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며 그 책

임까지 져야하는 사업부서인 농림부 채소특작과에서 농업관측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것과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축산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객관

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기서 「객관성」원칙이란 생산자, 상인, 소비

자, 정부 등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편파적이지 않는 공정한 정보를 제공함을

뜻한다.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관측의 경우, 축협에서

축산관측을 수행한 이후로 축산물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축협의 축산관측이 생산자

에게는 유리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계속 높은 가격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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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야 하는 소비자나, 신규로 축산을 시작하려는 농가에게 계속 신규참여를

억제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는 객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부서나 생산자의 권익

을 주장하는 생산자단체가 관측업무를 맡는 일은 거의 없으며, 독립적인 관

측전담기관에서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념채소류에 관한 농업관측월

보의 경우, 회의개최시 의견수렴, 농림부 관계자 검토 및 수정, 인쇄소 유인,

각 단위농협 배포라는 정보화 단계를 거쳐 농민들에게 분산 된다. 이상의 각

단계별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관측정보에 우선적으로 접근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정보의 공정성 또는 동시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토 및

수정 단계에서의 직급간·기관간 의견차이에 따른 지연 또는 계절성이 강한

인쇄 수요의 급증에 따른 지연 등에 의해 정보의 적시성도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는 정보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분산체계의 전반적인

확충과 뉴미디어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분산체계의 효율화와 균(평)등화를 꾀

해야 하며, 신속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의 전산화와 다양한 정보수요자의 요

구에 대응한 정보가공의 선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우선 이와

같이 아직도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부문인 관측정보의 객관성결여, 정분분산체

계의 비효율성, 관계자 교육결여, 수급안정대책과의 연계필요성 등 관측사업

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선진국의 농업관측체계의 사례연구와 농민

반응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의 농업관측체계의 발전방향을 통합농업 관측

정보체계의 구도하에서 제안하였다.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독립적인

농업관측위원회 및 정보처리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Data

W arehouse 및 농업관측정보 응용기반 구축, 농업관측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농업관측 분산체계 구축 등 농업관측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였다.

당연구원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더 많은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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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누적된 관측월보의 내용을 천리안 등 공중통신망

과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 IS)을 통해 분산하고 있으며, 당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하여 더 자세하게 국내외 기관 및 이용자와 문

의·답변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관측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대로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입력시키며 동 홈페이지내 게시판을 활용하여 이용자

와의 의견교환을 시작할 수 있었다. 컴퓨터 이용자에 국한되긴 하지만 농민,

상인, 소비자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즉각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관측결과를

수시 보완하고, 이 같은 보완 과정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 못 해온 해설, 교육 등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농업관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계속사업으

로 수행하여 각종 노하우(know - how )가 축적되어야 하고, 정확한 추세를 파

악할 구체적인 조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며, 관련 정보축적과 현황을 지속적

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담관측팀의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농업관측체계의 구현목적은 믿을 수 있고(reliable) 객관적인(object ive) 정보

를 적기( t imely)에 필요한 모든 사람(정책결정자, 농가, 수출업자, 투자가, 시

장참여자 등)에게 공정하게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각자의 책임하에 의사결

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직도 현행 관측사업이 안고 있는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가공정보의 부재, 일관성 결여, 객관성 결여, 정보분산의 효

율성 결여의 문제는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문제의 해

결방식도 각개각파의 방식이 아닌 일괄타결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한

편, 농민들도 주요품목별 수급 및 가격관련 정보 이외에 생육재배, 방제, 출

하, 종자, 토양, 시비, 농자금, 농기계 등 농가소득 및 농촌생활과 관련된 모

든 농업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경우

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관측사업의 기본방향은 협의의 관측정보만이 아닌

전체 농업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구도하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동

시에 앞에 열거된 여러문제를 일괄타결하는 통합정보체계구축의 접근방식이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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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업관측월보

통 권

제 19 호 농업관측월보
1998. 9.

농업관측협의회
1998년 9월15일 발행(월간 비매품) 등록번호 라- 1033(1996.10.17)
발행 편집인 박상우(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쇄((주)문원사)

고추

1. 생산전망

올해 고추는(평년보다 29.4%, 지난해보다 31.8% 감소) 13만 7천톤이 생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올해 재배면적(6만 5천 3백ha)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계속된 집중호

우로 병충해(탄저병, 역병) 발생이 확산되어 단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1. ’98 생산 전망 단위 : 천ha, kg, 천톤

구 분 평년 ’97실적 ’98전망1)
증감율(% )

평년비 ’97년비
재배면적 87.2 77.5 65.3 △25.1 △15.7
단수 227 259 210 △7.5 △18.9
생산량 194 201 137 △29.4 △31.8

주 : 1) 농림부, 채소과 자료 : 농림부,「작물통계」, 각 연도

2. 수급전망

올해 고추 총공급량은 16만 2천톤(금년 추정생산량 13만 7천톤, 이월량 2

만톤, 의무수입량 5천톤)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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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감소율 11.5% 적용)를 감안하여 올해 고추수

요량을 16만 8천톤으로 추정할 때, 고추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수확기 산지수집상의 매점매석과 농민들의 출하기피로 일시적 수

급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99 의무수입물량(5

천톤)을 조기 도입하여 수급불균형에 대처할 계획이다.

그림 1. 월별 고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화건, 상품, 원/600g)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표 2. ’98 수급전망 단위 : 천톤

수요 추정량
공급추정량

공급부족
전년이월1) 금년생산 의무수입량 합계

168 20 137 5 162 6

주 : 1) 확정이월량 (자료 : 농림부, 채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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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8월 평균도매가격은 3,740원(상품, 화건, 600g당)으로 지난

달보다 555원, 지난해 8월보다 1,112원이 올랐다.

- 고추가격은 8월 상순 3,0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가격상승을

기대한 상인들의 물량확보와 농민들의 출하기피로 8월 하순 5,500원까지

올랐다.

- 그러나 고추가격은 8월 하순부터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주당 400톤)하

여 내림세로 돌아섰다.

- 9월 상순 5,10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나, 앞으로 산지 출하량의 증가와

비축물량의 방출로 건고추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

1.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8월 평균도매가격은 2백 93만 6천원(상품, 5톤 트럭당)으로

지난달보다 1백 63만 3천원, 지난해 8월보다 85만 6천원이 높았다.

- 이는 계속된 집중호우로 경기지역의 노지무(열무·알타리무 등)가 유실되

었고, 고랭지무의 작황이 부진하여 무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8월 중순 무가격은 한때 3백 50만원까지 올랐지만, 대체로 2백만원 이상

에서 거래되었다. 그러나 하순에 무가격은 집중호우 뒤에 발생한 속썩음

병으로 산지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4백 50만원까지 올랐다.

- 9월 상순 물량부족으로 강보합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순들어 열무·알

타리무·초롱무 등의 출하량이 늘어나면 무가격은 크게오르지 않을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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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월별 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천원/5톤 트럭)

주 : 4∼6월은 봄무, 7∼9월은 고랭지 무, 10∼12월은 김장무.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2.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올해 가을무의 재배의향면적은 13,326ha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 이는 김장용 무의 소비가 감소하였고, 가격 불안정으로 농민들이 가을무

의 재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작황

계속된 비로 일부지역에서 파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9월 상순 현재 작황

은 좋다. 앞으로 기상여건이 올해 가을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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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동향 단위 : ha

주 : 1) ’98재배의향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8. 21 ∼ 9. 3)

자료 : 농림부,「작물통계」, 각 연도

배추

1.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8월 평균도매가격(상품, 5톤트럭)은 3백 46만원으로 지난달

보다 1백30만4천원, 지난해 8월보다 98만원이 높았다.

- 이는 계속된 집중호우에 의한 노지(엇갈이)배추의 유실 및 고랭지배추의

작황부진 등으로 배추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8월 상순 배추가격은 장마 후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1백 50만

원까지 내렸으나, 8월 하순 물량부족으로 7백 50만원까지 올랐다.

- 9월 상순 높은 가격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준고랭지(강원도 춘천·횡성 등) 이모작 물량과 서울·경기지역의 노지

(엇갈이)배추의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배추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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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된다.

2.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

올해 가을배추의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3,639ha이다.

- 이는 최근 배추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장용 배추의 수요감소와 가격불안정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

다.

그림 4.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동향 단위 : ha

주 :1) ’98재배의향면적(농경연, 조사기간: ’98. 8. 21∼9.3)

자료 : 농림부,작물통계」,각 연도

3. 작황

계속된 비로 일부지역에서 정식이 지연되었으나, 9월 중순 현재 작황은

좋다. 앞으로 기상여건이 가을배추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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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별 배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천원/5톤 트럭)

주 : 3∼6월은 봄배추, 7∼9월은 고랭지배추, 10∼2월은 김장배추.

마늘

1.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8월 평균도매가격은 kg당 3,250원(난지형, 상품)으로 전월보

다 238원, 지난해 8월보다 1,000원 높았다.

- 이는 가저장 물량이 소진되었고, 농가의 종자용 마늘구입이 겹치면서 마

늘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8월 상순 마늘가격은 3,100원대에서 하순에는 물량부족으로 3,450원대로

오르다가, 9월 상순 비축물량이 방출(주당 400∼500톤)되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9월 중순 현재 3,35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 앞으로 마늘가격은 정부의 가격안정대책(농협·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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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의무수입물량의 조기도입)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월별 마늘 도매가격 동향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2. ' 99 재배의향면적

’99 마늘재배의향면적은 39,811ha이다(2차조사). 이는 평년보다 5.0%, ’98

재배면적보다 6.7% 증가한 것이고, 1차 의향면적 조사결과와 비슷한 면적

이다.

- 이는 올해 작황이 부진하여 마늘가격이 높았고,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

이 높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최근 종구용 마늘가격이 상승하여 실제 재배면적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표 3. ’99 재배의향면적 단위 : 천ha

구분 평 년 ’98실적 ’99의향1)
증감율(% )

평년비 전년비

재배면적 37.9 37.3 39.8 5.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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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99재배의향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8. 21 ∼ 9. 3)

양파

1.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8월 평균도매가격(상품, kg)은 384원으로 지난달보다 73원

이 높았고, 지난해 8월보다 149원이 낮았다.

- 이는 가저장 물량이 소진되었고, 조미채소류(대파·마늘 등)의 가격이 높

게 형성되면서 양파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8월 중순 양파가격은 소비가 늘어나면서 440원까지 올랐으나, 8월 하순

저온저장물량의 조기출하로 360원까지 내렸다.

- 9월 상순 양파가격은 산지의 출하조절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온

저장물량이 많이 남아 있고, ’98 의무수입물량을 감안하면 양파가격은 크

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99 재배의향면적

’99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15,373ha이다(2차조사). 이는 평년보다 25.2%,

’98 재배면적보다 4.1% 증가한 것이나, 1차 의향면적 조사결과보다는 다

소 감소하였다.

강원도 ’99 고랭지양파는 1,000ha 정도 재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좋고, 올해 정부의 가격안정대책으로 양

파가격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종자가격의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채

종기에 비가 내려 채종량이 다소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표 4. ’99 재배의향면적 단위 : 천ha

구 분 평년 ’98실적 ’99의향1)
증감율(% )

평년비 전년비
재배면적 12.3 14.8 15.4 25.2 4.1

- 220 -



주:1)’99재배의향면적(농경연,조사기간: ’98.8. 21∼9.3) 자료: 농림부,작물통계」,각연도

그림 7. 월별 양파 도매가격 동향 (단위 : 난지형, 상품, 원/kg )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9월의 기상 기상청, 1998년 8월 31일 발표

◈ 요약

날씨 :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기온 : 평년(평균기온19∼23℃)보다 조금 높겠음.

강수량 : 평년(123∼216mm)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차가 크겠음.

※ 태풍은 1개 정도 영향을 받겠음.

◈ 월간 기압계 전망 ( 9월)

상순 : 이동성 고기압의 영항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으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회정도 비나 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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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오겠다.

중순 : 북고남저형의 기압배치를 자주 보여 중부지방은 맑은 날이 많겠으

나, 남부지방은 기압골의 영향을 2회 정도 받아 흐리고 비나 소나기가 오겠

으며, 국지성 호우도 예상된다.

하순 : 중국 화북지방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끼는 날이

많겠으며, 2회정도 비가 오겠다.

◈ 순별예보

상순 :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평균21∼25℃)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54∼108mm)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겠음.

중순 : 중부지방은 맑은 날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구름끼는 날이 많겠음.

기온은 평년(평균 19∼23℃)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강수량은 평년(39∼

77mm)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차가 크겠음

하순 : 주기적인 날씨변화를 보이고 2회 정도 비가 오겠음. 기온은 평년(평

균 17∼21℃)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19∼43mm)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

겠음.

◈ 9월 월평균기온 및 누적강수량 <평년값 : 1961∼1990년>

단위 : ㎜(강수량), ℃(기온)

지역요소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
강수량 168.9 216.4 154.5 122.8 143.8 149.8 186.6 179.4
평균기온 20.6 19.7 20.2 21.0 21.1 21.3 21.9 22.7
최고기온 25.5 24.1 25.7 26.3 26.5 26.5 25.8 25.8
최저기온 16.5 16.0 15.8 16.7 16.7 17.2 19.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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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측협의회
1998년 10월15일 발행(월간 비매품) 등록번호 라- 1033(1996.10.17)

발행 편집인 박상우(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쇄((주)문원사)

고추

1. 가격동향 및 전망

9월 가락동시장의 평균도매가격은 4,996원(상품, 화건, 600g당)으로 지난

달보다 1,256원, 지난해보다는 1,896원이 올랐다.

- 9월상순 5,1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던 고추가격은 산지출하량의

증가와 비축물량의 방출로 9월 하순 4,800원까지 내렸다.

그림 1. 월별 고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화건, 상품, 원/6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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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무

1. 가격동향 및 전망

9월 가락동시장의 평균도매가격은 5백 87만 9천원(상품, 5톤트럭당)으로

지난달보다 2백 94만 3천원, 지난해보다는 4백 16만 5천원이 높았다.

10월 상순 4,800원대의 보합세를 보였으나,추석이후 농가출하물량의 감소

와 군납 및 장유업계의 구매증가등으로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 다만, 정부비축물량의 방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큰 폭의 가격상승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상순 무가격은 5백 11만원이었으나 계속된 작황부진으로 하순에는 6

백 25만까지 올라갔다.

10월 상순 추석을 앞두고 서둘러 출하가 이뤄져 물량증가에 의한 내림세

로 350만원대에서 거래되었다. 앞으로 출하지역의 확대로 무가격은 약보

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을 맞아 산지의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요보다 공급량이 적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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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저가품에 비해 상품 출하량이 적어 상품가격은 강세를 유지

하였다.

2. 가을무 재배면적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13,362ha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 집중호우로 파종시기를 놓친 지역이 있고, 고구마나 감자등 대체작목으로

전환하여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0.1% 감소하였다.

- 그러나 기상조건이 양호하였던 일부지역에는 늦게까지 파종이 가능하여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역도 있다.

3. 생산전망

평년작(5,888kg)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가을무는 78만 7천톤 생산될 것

으로 전망된다.

- 태풍으로 일부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있었으나, 10월 상순 현재 전반적인

작황은 좋은 편이다.

그림 2. 연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동향 단위 :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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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98 재배면적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9. 23 ∼ 10. 7)

자료 : 농림부,「작물통계」, 각 연도

그림 3 월별 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천원/5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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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6월은 봄무, 7∼9월은 고랭지 무, 10∼12월은 김장무.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배추

1. 가격동향 및 전망

9월 가락동시장의 평균도매가격(상품, 5톤트럭)은 5백 36만5천원으로 지

난달보다 1백 90만 5천원, 지난해보다는 3백 77만 9천원이 높았다.

- 이는 주출하지인 강원도 고랭지의 1모작 상품이 8월의 집중호우로 생산량

이 감소한데다, 일부지역의 2모작도 9월들어 일교차가 15℃이상 크게 벌어

지면서 결구가 부실해지는 등 9월 상순까지 출하가 순조롭지 못했기 때

문이다.

9월 중순부터 고랭지 2모작이 본격 출하되고 엇갈이배추, 열무 등 대체품

목이 공급됨에 따라 가격은 하순까지 4백만원대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 9월 상순 높은 가격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앞으로 강원도 정선·평창등 이모작 물량이 증가되고 경기·충청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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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을배추 재배면적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5% 감소된 13,221ha으로 조사되

었다.

- 고랭지 배추 가격이 좋았던 이유로 재배의향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일부지

역의 침수 피해와 다른 대체작목(감자,고구마등)으로의 전환이 의향면적의

증가추세를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동향 단위 : ha

주 : 1) ’98 재배면적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9. 23∼10. 7)

자료 : 농림부,「작물통계」, 각 연도

3. 생산전망

평년작(11,261kg)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가을배추는 1백 49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앞으로 배추의 작황은 기상변화(태풍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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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월별 배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천원/5톤트럭

주 : 3∼6월은 봄배추, 7∼9월은 고랭지배추, 10∼2월은 김장배추.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마늘

1. 가격동향 및 전망

9월 가락동시장의 평균도매가격은 kg당 3,365원(난지형, 상품)으로 지난달

보다 115원, 지난해 보다는 1,126원 높았다.

- 이는 가저장 물량이 소진되었고, 농가의 종자용 마늘구입이 겹치면서 마늘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10월 가격은 3,3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큰 변화

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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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9 재배의향면적

’99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39,713ha이다(3차조사). 이는 평년보다 5.0% , ’98

재배면적보다는 6.4% 증가한 것으로서 지난 2차 조사와 비슷한 면적이다.

표 1. ’99 재배의향면적 단위 : 천ha

구 분 평년 ’98실적 ’99의향1)
증감율(% )

평년비 전년비
재배면적 37.8 37.3 39.7 5.0 6.4

주 : 1)’99재배의향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9. 23 ∼ 10. 7)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그림 6. 월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난지형, 상품, 원/kg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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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1. 가격동향 및 전망

9월 가락동시장의 평균도매가격(상품, kg )은 452원으로 지난달보다 68원

이 높았고, 지난해 보다는 106원이 낮았다.

- 상순에 466원이었다가 저온저장물량의 방출이 늘면서 중순에는 419원까지

내렸으나, 9월 하순 추석수요의 증가로 466원으로 다시 올랐다.

저온저장물량이 매달 4만톤 정도로 계속 방출되고 있으며 또한 고랭지

양파도 작황이 좋은 상황하에서 시장반입이 늘고 있다.

추석이후 일시적으로 양파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저온저장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가격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10월 중순이후 양파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99 재배의향면적

’99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15,580ha이다.지난해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 양파는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늘려 심을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양파의 육묘 상태가 좋지 않아 정식기 면적은 의

향면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표 2. ’99 재배의향면적 단위 : 천ha

구 분 평년 ’98실적 ’99의향1)
증감율(% )

평년비 전년비
재배면적 12.3 14.8 15.6 26.8 5.2

주 : 1)’99재배의향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9. 23 ∼ 10. 7)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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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월별 양파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원/kg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파

1. 산지동향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병충해,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

- 산지 포전거래 평당 가격이 7천원∼1만원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2. 가격동향 및 전망

올해 가락동시장의 도매가격은 2개월 단위로 등락이 반복된 가운데, 9월

중 평균도매가격(상품, kg )은 968원으로 지난달보다 64원이 높았고, 지난

해보다는 178원이 높았다.

가락시장의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경기도산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수

확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감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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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순동안 다소간 출하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가격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하순동안 가격은 강보합세를 유

지할 전망이다.

그림 8. 월별 파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원/kg

자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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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제 21 호 농업관측월보
1998. 11.

농업관측협의회
1998년 11월15일 발행(월간 비매품) 등록번호 라- 1033(1996.10.17)

발행 편집인 박상우(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쇄((주)문원사)

고추

1. 가격동향 및 전망

10월 중 가락동시장 도매평균가격은 4,889원(상품, 화건, 600g당)으로 지

난달보다 107원이 내렸으나, 지난해 10월보다는 2,039원이 높았다.

- 10월 상순 4,800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던 가격은 고추생산량이 적

어 상당한 가격상승이 예상되었으나 수요 부진으로 10월 중순에는 4,950

원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그림 1 월별 고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화건, 상품, 원/600g

자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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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후 11월 중순까지 가격은 현 수준에서 보합세가 유지될 전망이나 김장

철 수요기인 11월 하순에는 약간 오를 가능성도 있다.

- 다만 소비감소에 따른 매기부진과 비축물량의지속적인 방출(주당500∼

600톤)로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

1. 가을무 재배면적

올해 가을 무 재배면적은 13,453ha로 지난해(13,381ha)와 비슷한 수준이다.

- 일부지역의 침수피해로 인해 유실된 면적이 있지만 증가한 지역도 있어

전체로는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2. 연도별 가을무 재배면적 동향 단위 : ha

주 : 1) ’98재배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10. 22 ∼ 11. 5)

자료 : 농림부,「작물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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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전망

올해 생산량은 77만2천여톤(단수 5,741kg적용)으로 전망된다.

- 이는 지난해(단수 5,684kg)의 생산량 76만톤과 비슷하고, 평년(단수

5,888kg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11월 상순 현재 일부지역의 생리장해로 품질은 떨어지나 전반적인 작황

상태는 양호하다. 그러나 11월 하순 한파가 예상되므로 비닐등을 덮거나

조기저장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10월 도매평균가격은 2백 80만 7천원(상품, 5톤 트럭당)으

로 지난달보다 3백 7만 2천원이 내렸고, 지난해보다는 1백 4만 9천원이

올랐다.

그림 3 월별 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천원/5톤트럭

주 : 4∼6월은 봄무, 7∼9월은 고랭지 무, 10∼12월은 가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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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 10월 상순 평균도매가격은 4백 10만원이었지만, 출하지역 확대로 인한 출

하물량 증가,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감소 등으로 10월 하순에는 1백 99만

5천원까지 내렸다.

- 그동안 높은 거래가격으로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약간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하시기의 기후가 좋아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김장철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더라도 무 가격은 현재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추

1. 가을배추 재배면적

올해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3,265ha로 지난해(13,418ha)보다 약간 감소하

였다.

- 일부지역의 침수피해로 유실된 면적과 육묘 실패로 인한 감소, 그리고 대

체작목 전환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연도별 가을배추 재배면적 동향 단위 : ha

주 : 1) ’98재배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10. 22 ∼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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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부,「작물통계」, 각 연도

2. 생산전망

올해 가을배추는 1백 42만여톤(단수 10,705kg적용)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

된다.(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10. 22 ∼ 11. 5)

- 이는 지난해 생산량(단수 11,036kg) 1백48만톤과 비슷하지만 평년(단수

11,261kg )보다는 적은 것이다.

- 침수피해(경남지역)로 경지가 유실되고, 경기·충남 일부지역의 병해(무사

마귀병)로 작황이 부진하나 그 외 지역에서의 작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

으로 전망된다.

- 11월 하순 한파가 예상되므로 배추 재배농가는 비닐 등을 덮어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10월중 도매평균가격은 2백 67만 2천원(상품, 5톤 트럭당)

으로 지난달보다 2백 69만 3천원이 내렸고, 지난해보다는 1백 43만 1천원

이 올랐다.

그림 5. 월별 배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천원/5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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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6월은 봄배추, 7∼9월은 고랭지배추,10∼2월은 가을배추.
자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한 작황부진 등으로 출하물량이 감소하여 10월 상순

도매평균가격은 4백만원 선이었다.

- 출하지역의 확대에 따라 10월 하순에는 평균도매가격이 1백 96만 5천원

까지 내려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 등 남부지역의 침수피해로 후기 출하량이 지난해 수준을 밑

돌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하순 내지 12월초에는 기상여건에 따라 약간의

강보합세도 예상된다.

마 늘

1. 가격동향 및 전망

10월중 가락동시장의 도매평균가격은 kg당 3,354원(난지형, 상품)으로 전

월보다 11원 내렸고, 지난해 10월보다 1,240원 높았다.

- 10월중 가격은 3,300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민간수입이 지속되

고, 소비가 부진하여 가격변화의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금후 11월 가격도 김장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현재 수준에서 보

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월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단위 : 난지형, 상품,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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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2. ' 99 재배면적

’99 마늘 재배면적은 38,900ha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37,337ha)보다 4.2%

증가한 것이고, 의향면적(39,713ha)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 양파의 육묘 실패로 마늘로 전환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표 1. ’99 재배면적 단위 : 천ha

구 분 평 년 ’98실적 ’99전망1)
증감율(%)

평년비 전년비
재배면적 37.8 37.3 38.9 3.1 4.2

주 : 1)’99재배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10. 22 ∼ 11. 5)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양 파

1. 가격동향 및 전망

10월중 가락동시장 도매평균가격(상품, kg )은 530원으로 지난달보다 78원

이 높았으나, 지난해 10월보다 72원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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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저장품이 계속 출하되고 되고 있으나 상품성이 좋은 특, 상품이 상대

적으로 적은 관계로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10월 가격은 상순에 546원이었으나 저온저장물량의 지속적인 방출로 하

순에는 522원까지 소폭 내렸다.

금후 11월중 가격은 저장비용등 물류비 증가와 저장감모 등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있으나 저온저장 재고량이 많아 현재 가격수준에서 보합세

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월별 양파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원/kg

자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 연도.

2. ’99 재배면적

’99 양파 재배면적은 15,000ha로 전망된다.

- 이는 지난해(14,805ha)보다 다소 늘어난 면적이지만, 태풍에 의한 육묘 실

패 등으로 의향면적(15,579ha)보다는 약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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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99 재배면적 단위 : 천ha

구 분 평년 ’98실적 ’99전망1)
증감율(%)

평년비 전년비
재배면적 12.3 14.8 15.0 21.5 1.2

주 : 1)’99재배면적(농촌경제연구원, 조사기간 : ’98. 10. 22 ∼ 11. 5)

자료 : 농림부, 「작물통계」

파

1. 가격동향 및 전망

가락동시장의 10월중 도매평균가격은 888원(상품, ㎏)으로 지난달보다 80

원이 내렸으나, 지난해보다 243원 높았다.

- 10월 상순 가격은 태풍의 영향에 따른 산지출하량 감소로 도매평균가격

이 960원이었지만, 하순에 들어서는 기후가 호전되면서 출하물량이 증가

하여 864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림 8. 월별 파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상품,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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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농수산물가격월보」, 각연도

금후 대파가격은 김장철 수요를 고려해도 출하지역 확대로 인한 출하물

량이 증가되어 현재 가격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지역은 11월 하순 한파에 대비하여 비닐등의 피복 자재를 사전 준비

하고 남부지역의 생육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 증가를 위한 비배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록 3. 농업정보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표

< 통신원 개별현황>

1. 귀하의 학력은?

① 국졸(퇴) ② 중졸(퇴) ③ 고졸(퇴) ④ 전문·대학(퇴) 이상

2. 귀하의 나이는?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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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영농경력은?

① 5년이내 ② 5∼10년미만 ③ 10∼20년미만 ④ 20∼30년미만 ⑤ 30년이상

< 영농현황>

4. 귀하(귀농장)의 경지면적(다른 농민에게 빌려준 것은 제외)은?

구 분 논 밭
면 적 평 평

5. 귀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경작지의 크기는?

구 분 논 밭
면 적 평 평

6. 귀하(귀농장)의 영농조직은?

① 개인경영 ② 가족농 ③ 기업농(조합, 회사) ④ 기타 ( )

7. 귀하의 연간 총소득(농외소득 포함)은?

① 1천만원 이하 ② 1천∼2천만원 이하

③ 2천∼4천만원 이하 ④ 4천∼7천만원 이하

⑤ 7천∼1억원 이하 ⑥ 1억이상

8. 귀하는 농외소득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의 영농형태는?

① 논(쌀) ② 밭(과수, 채소, 화훼, 특용작물)③ 축산 ④ 논+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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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밭+축산, 논+축산, 밭+축산 ⑥ 기타

< 영농정보(생산, 시장, 경영)의 수집>

10. 귀하가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보는?

① 생산정보(예: 토양, 병충해, 종자, 농기계, 농자재 등)

② 유통(시장)정보(예 가격, 수급동향, 시장반입향 등)

③ 경영정보(예: 농가재무관리, 농가경영진단 등)

④기타 ( )

11. 귀하는 영농정보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 귀하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하는 모든방법에 ○표를 하시오>

1) 정보통신매체

① 라디오 ② 텔레비젼 ③ 유선방송 ④ 컴퓨터

⑤ 전화 ⑥ 팩스 ⑦ 자동전화응답기 ⑧ 단말기 ⑨ 기타( )

2) 인쇄물

① 신문 - ㉮지방지 ㉯중앙지 ㉰농업지 ② 잡지 - ㉮농업지 ㉯일반지

③ 정부간행물 ④ 기타 간행물( )

3) 공공기관

① 농촌지도소 ② 농촌진흥원 ③ 농·축협 ④농지개량조합 ⑤농어촌진흥공사

⑥ 농입수산정보센타 ⑦ 농수산물유통공사 ⑧ 가락동도매시장관리공사

⑨ 읍·면 동사무소 ⑩ 농업계고등·대학교 ⑪ 한국수자원공사 ⑫ 기타( )

4)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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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전문가 ② 유통전문가 ③ 경영전문가④ 비료회사 ⑤ 종묘회사

⑥ 농기계회사 ⑦ 농약회사 ⑧ 기타( )

5) 기타

① 독농가 ② 작목반 ③ 중간상인 ④ 이웃 ⑤ 기타( )

< 컴퓨터(또는 단말기)보유 및 이용>

12. 귀하(귀농장)는 컴퓨터(또는 단말기)를 갖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번으로 가시오

13. 만약 귀하가 컴퓨터를 갖고 있다면, 대체로 누가 사용합니까?

① 경영자(농민)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기타(동업자, 고용인)

14 귀하가 컴퓨터를 영농정보의 수집·분석에 이용하는 시간은?

( 월 평균 : 시간)

15. 만약 귀하가 컴퓨터를 영농에 활용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하는데 이용합니까?

① 생산활동(예: 온실제어) ② 시장 및 가격분석 ③ 경영분석(예: 영농계획, 영농

기록, 소득분석) ④PC통신 ⑤정보서비스 - ㉮기술정보 ㉯가격정보 ㉰ 기상정보

⑥기타( )

*귀하가컴퓨터통신으로부터얻고자하는정보는?

- 246 -



16. 만약 귀하가 컴퓨터를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까?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일 안되는

편이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7. 귀하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영농정보(예: 「농업관측월보」)를 수집할 때, 주

로 사용하는 접속방법은?

①하이텔 ②천리안 ③나우누리 ④유니텔 ⑤미래텔 ⑥보라넷 ⑦ 기타 ( )

18. 귀하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영농정보를 수집할때의 어려운 점은?

① 이용방법을 모른다 ②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③ 이용요금이 비싸다 ④ 필요한

정보가 없다 ⑤ 기타 ( )

<「농업관측월보」의 구독 및 활용>

19. 귀하는「농업관측월보」를 읽어 보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번으로 가시오

20. 귀하는 「농업관측월보」를 얼마나 자주 읽고 있습니까?

① 매월 읽는다 ② 가끔 읽는다 ③ 필요하면 읽는다

21. 귀하가 「농업관측월보」를 읽었다면, 내용을 이해하십니까?

① 아주 이해하기 쉽다 ② 이해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 ⑤ 아주 이해하기 어렵다

22. 귀하가 「농업관측월보」를 읽었다면, 내용을 신뢰합니까?

①매우신뢰한다②신뢰하는편이다③그저그렇다

④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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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만약 귀하가 「농업관측월보」를 영농에 이용하고 있다면, 도움이 됩니까?

① 많은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도움이 안되는 편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된다

24. 귀하는 「농업관측월보」의 어떤 내용을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까?

① 생산(재배면적, 단수)동향 ② 산지거래동향

③ 수급전망 ④ 가격동향 ⑤ 기상

25. 「농업관측월보」에 대해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적어 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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