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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90089/, 2022.4.12 accessed 

우리나라 식량수급 상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90089/


농업수리시설 현황

구분
수리시설물(개소)

소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합계 72,610 17,240 8,723 17,955 2,615 26,077

공사 14,067 3,411 4,638 4,161 306 1,551

시군 58,543 13,829 4,085 13,794 2,309 24,526

※ 출처 : 2018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시설별 관개면적



구분
계

50년이상 30~50년미만 30년미만

(‘68년이전) (‘69~’88) (’88~’18)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72,610 100 22,301 30.7 20,929 28.8 29,380 40.5

저수지 17,240 100 14,005 81.3 2,592 15.0 643 3.7

양·배수장 8,723 100 515 5.9 3,228 37.0 4,980 57.1

취입보 17,955 100 7,354 41.0 8,659 48.2 1,942 10.8

집수암거 2,615 100 315 12.0 2,125 81.3 175 6.7

관정 26,077 100 112 0.4 4,325 16.6 21,640 83.0

※ 출처 : 2018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준공연도별 농업용저수지 분포

농업수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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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중부지방 대설 및 한파: 농작물 및 시설 리해

• 2011: 12월 한파, 7월 호우

• 2012: 태풍에 의한 피해(카눈, 덴빈, 볼라벤, 산바)

• 2013: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 2014: 대설 피해(시설물 붕괴 등)

• 2015: 가뭄 피해(간척지 염도 상승으로 벼 피해)

• 2016: 가뭄 및 폭염 가축 폐사

• 2017: 폭염으로 가축 폐사

• 2018: 폭염으로 과수 일소 및 가축 폐사

• 2019: 태풍 피해(다나스, 링링, 타파, 미탁)-농경지 침수, 시설 파손

• 2020: 저온, 우박, 긴 장마, 태풍에 의한 침수, 낙과, 시설물 붕괴

• 2021: 한파, 이상저온, 폭염, 집중호우, 태풍

최근 12년간 기상이상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출처: 이상기후보고서2019, 2020, 2021,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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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기후변화 리스크(3차 적응대책):수산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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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 추진경과
• 기후변화실태조사 마스터플랜을수립하고, 농업·농촌 각 분야별* 시행

• *총괄(농식품부), 농업‧농촌(농진청), 임업‧산림(산림청), 용수‧시설(농어촌공사)
• (‘17년) 기후변화실태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및 방법론 개발

• (’17~‘21년) 각 기관의 담당 분야별 기후변화실태조사(매년)

• (’21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최종평가(5년단위) 및 시스템 개발

농업분야취약성평가
(농업·농촌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평가방법
• 취약성)전국시·군(167개) 대상,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기후노출·민감도·적응능력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1~5등급(매우 취약~안전)으로
평가

• 영향평가) 주요작물(10개*) 대상 기후노출·민감도에 가중치 적용평가
• *벼, 사과, 배추, 소, 밤, 보리, 무, 배, 돼지, 떫은감

농업분야취약성평가
(농업·농촌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➀ (기후노출) 농업·농촌 시스템이 기후와 관련된 자극에 노출되는 정도

* 월별 평균기온, 강수일수 등 기상 관련 항목

➁ (민감도) 기후관련 자극에 의한 대상이 영향을 받는 정도

* 농작물 피해액 등 기후에 영향을 받는 항목

➂ (적응능력)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잠재적 피해를 완화하는 것으로, 농식품부 및 3개

농업기관(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의역할을통해영향·취약성을경감시킬수있는정책·사업



곡물류 과일류 채소류 축산물 임산물

벼 사과 배추 소 밤

보리 배 무 돼지 떫은감

농업분야영향 평가 결과
(농업·농촌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현재

2050년대 2070년대 2090년대

농업분야취약성평가 결과
(농업·농촌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 영향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

농업분야취약성평가 결과 (광역지자체별)
(농업·농촌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2021/influence/inf_3-2.php

기후변화에따른 영향(예시)

과수의 적지 변화



• 결과 활용 방안
•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반영 체계 구축

• * 시‧도, 시‧군 대상 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포함하고, 중점과제 도출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기회요인 발굴을 위한 식량. 과수, 재해, 물관리, 
제도분야의 중장기 정책 개선정책 발굴

• 농업인에게 작물 영향 평가 원데이터와 전국 및 해당 시도 평균값을 제공하여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영향 수준 파악 지원

• 과거 30년 및 최근 매년 기후자료(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일수, 서리일수 등) 
제공을 통해 지역 내 기후특성 및 변화추이, 병해충 예경보 기초자료 제공

농업분야취약성평가 결과 활용 방안
(농업·농촌 기후변화영향·취약성 평가: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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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

• 작물, 과수, 농업생산기반, 가축 등을 포함

• 냉해(작물, 과수), 한해(작물, 과수), 폭우(작물 침수), 가뭄(작물), 폭염(과수)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요인이 있음.

• 농업생산기반 및 시설: 파괴 및 파손에 따른 생산기반 피해가 발생함.

•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음.

• 기후변화 실태조사에 따라 5년 주기의 취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영향 및 취약성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론



• 추후 농림업 부문에서 주류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이면서 현장 영농의
주체인 농업인의 기후변화 인식 강화 및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류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이는 농업인이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자료 작성 및 홍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농민과의 소통 노력, 이상기상 및 영농 변화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이를 통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검증 및 자료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농업생산기반은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지자체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를 중심으로 농업수리시설의
안전도 향상 및 운영 고도화를 위한 방안 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계획 및 설계, 우선 순위 선정 등에 활용되도록 계획기준, 설계기준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농업의 경우 작물의 주산지와 기후노출 및 민감도의 상위 지역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상세분석(면단위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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