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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되는 농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연구 및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최근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Background: 농업은 위험 업종 중의 하나로 최근 심각한 고령화, 여성화된 노동인력 등으로 인해 농작업 

재해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사회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업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활동과 재해예방이 가능한 대책이 요구된다. 

 

Method: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농업 안전보건 관련 문헌검토 및 최근 4-5 년간 농촌진흥청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활동 현황을 기반으로 농업노동의 위험요소 및 손상, 농업안전 보건 제도 및 정책, 

농업인 안전실천을 위한 지원 및 교육, 그리고 편이도구 및 보호장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Results: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농작업 안전을 위한 제도 현황, 보상지원 정책, 그리고 실제적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안전교육 및 매체 등의 다양한 채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 농작업 관련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이장비 및 보호구 개발 연구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제시하였다. 
 

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농작업 노동환경과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노력이 요구되며,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의 추진사업 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현재 국가 주도방식의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농촌 

자체로부터인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어 농작업 재해예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pplication: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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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한국은 산업 근대화 이후 농업인력의 유출이 심화됨으로써 농업기술은 농기계, 농약 등 

농기자재의 사용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상해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와 여성화의 추세는 과중한 노동부담과 신체적 

한계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성 질환이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hn, 2001). 농기계화가 

더디었던 시기에는 농업인들의 건강문제로 ‘농부증(Farmer's syndrome)’이 주로 거론되었다(Nam et al., 

1980, Moon et al., 1993). 농부증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증상으로 1943 년 Kumagai 가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농부증 연구는 197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농부증에 대한 양성자의 비율은 조사 지역, 연구방법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30~4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Kim, 2001). 또한 Lee et al. (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8 개도의 농업 종사자 1,233 명 중 37.0%가 농부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농부증의 주요 증상 중 3~4 개의 항목이 근골격계질환과 

관련이 있고 장기간 농업활동에 노출된 농업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리가 벌어지고 허리가 

굽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ek, 2008). 특히 과다한 농업활동 및 장시간의 노동, 부적절한 보호장비 

착용 등은 간혹 예기치 못한 농작업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열악한 농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농작업 재해와 관련된 연구는 2000 년대 들어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4 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 년부터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 

등을 통해 농작업안전보건 연구, 지도 및 교육 사업 등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6 년에 농부증 등의 

농작업재해 현황파악 및 원인 구명 연구(농업인 건강수준 평가, 농작업 환경 유해환경 노출, 안전사고 

현황 등)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7 년에는 농부증 등 농업인 건강수준 평가 및 농작업 사고발생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6~2008 년도까지 매년 농작업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조사와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근까지 농작업 노동 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작목별 농작업 환경 및 재해 원인 분석, 농작업 재해 모니터링, 농작업 질환·소상 

통계 생산, 농작업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작업 노동관련 재해현황 및 원인 조사, 농업 노동 재해를 예방 및 보장을 

위한 제도 연구, 농업인의 농작업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 농업현장의 농업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교육, 농작업 보조기구 및 개인보호장비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현장에 

전파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수행된 최근 연구 및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사업 

등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연구 동향 파악 및 

향후 농작업 안전 관련 연구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업노동의 위험요소와 농업인 손상 
 



ILO (2016)에 따르면 농업을 3 대 위험 업종 중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미 농업노동은 

안전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발표한 2013 년에 비치명적인 

손상율(Incidence rates(1) of nonfatal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by case type and 

ownership)에서도 전체 산업의 평균 3.1% 손상율 중에서 Crop production 이 5.2%, Animal production 

6.2%, Support activities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가 6.0%를 보여 다른 산업에 비해 2 배 가까이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L.S, 2014a). 또한 Number and rate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에서도 Agriculture, Forestry, Fishing 이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농업이 위험한 업종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B.L.S, 2014b). 미국과 유럽의 Fatal injuries 를 

비교했을 때에도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ing workers 가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미국이 유럽의 

2 배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Andy Kiersz, 2014).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에서 2009 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 일 이상 휴업을 한 농업인의 

작업관련성 손상 추정율이 3.2%로 나타났고(Chae, 2013),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조사로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취업자를 기준으로 추정된 4 일 이상 결근을 한 업무상 사고 

손상률은 1.7%였고, 이를 다시 직업군별로 구분하였을 때, 4 일 미만의 손상까지도 포함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의 손상률은 4.1%로 보고 되었다. 또한 2011 년에 조사된 농업인의 손상 추정율 역시 

3.0%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평균 산업재해 보상율 0.7%에 비하면 4 배 이상의 농업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OEL, 2012).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농기계 및 농약사용, 

동물에 의한 눈의 손상(Sprince et al, 2008)이 있다. 농작업에서의 위험·유해 요인들은 작목에 따라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도작의 경우 농약 및 자외선, 밭작물은 작업자세(쪼그리기, 허리 숙이기)와 

중량물 운반, 시설하우스의 경우 반복적인 손목 사용, 분진, 온열, 과수작목의 경우에는 

작업자세(위보기 자세), 축산에서는 유기분진, 유해가스, 미생물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인의 질병 및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업 노동환경의 위험요소를 살펴보면 Table 1 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RDA, 2012; Kwon et al., 2012). 

 

Table 1. Agricultural hazard factors 
구분 유해요인 주요 해당작업 건강영향 

물리적 
요인 

소음 각종 농기계사용작업 소음성 난청 

진동 
국소진동: 예초기 작업

전신진동: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의 운전
수지백색증, 수근관증후군 등

직업성 요통 
자외선 노지작업 작업능률 저하, 불쾌감, 피부암

고온환경 노지 및비닐하우스 작업능률 저하, 열피로, 열사병

화학적 
요인 

농약의 유효성분 농약을 살포하는 모든작물 농약 중독, 악성종양 등
석면 농가 및축사지붕 석면슬레이트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분진 축산농가, 경운정지, 수확작업등 호흡기 질환 

일산화탄소 시설 내에서의동력기 사용작업 일산화탄소 중독 
디젤연소물질 시설 내에서의동력기 사용작업 폐암, 천식 등 

니코틴 담뱃잎 수확작업 니코틴 급성 중독 
산소결핍 생강저장굴(산소소모, 이산화탄소 발생) 산소중독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축사분뇨처리장 유해가스 중독, 폐 증상
생물 독소에 내독소 축사관련 작업(양돈, 양계등) 비염, 부비동염, 천식, 과민성폐렴 등의



 

학적 
요인 

의한 
질환 

사료취급작업
곡물취급 작업(선별, 포장, 저장, 운송) 

하우스 등 밀폐작업 

유기분진 독성증후군을 유발

마이코톡신 곡물저장, 퇴비직접 작업 유기분진 독성 증후군

감염성 
질환 

쯔쯔가무시증 야외작업 심한 고열, 피부발진
신증후성출혈열 야외작업 급성으로 발열, 출혈경향, 요통, 신부전
랩토스피라증 동물(가축) 접촉 두통, 근육통, 구역, 구토, 결막부종

피부 
질환 

야외식물 옻나무, 은행나무, 앵초류, 무화과 등 - 
동물 동물의 털, 분비물, 배설물 - 

인간 
공학적 
유해 
요인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
는 작업자세 

순지르기, 수정, 수확작업(수박, 딸기, 참외
등의 작목) 

허리, 무릎, 목 부위 통증 

위 보기 작업자세 
열매 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사과, 배, 복숭

아, 포도 등 과수작목) 
어깨, 목 부위 통증 

중량물 취급 작업 수확작업, 사료운반 허리부위 통증 
부적절한 수공구 열매솎기, 수확작업 손목, 손가락 부위 통증

 

최근 농촌진흥청의 농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 (2013 년)을 보였고, 업무상 질병 유병률 5.0% (2012 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작업관련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수도작과 과수(3.5%), 밭 (2.7%), 축산(2.3%), 시설(2.9%)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업무상 질병 유병률의 경우에는 작목별로 밭(6.6%), 수도작(5.9%), 과수(5.8%), 

시설(3.0%), 축산 (1.1%) 순으로 나타났다(RDA, 2013a; 2013b). 우리나라의 농작업 재해 현황은 작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재해율을 보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농가인구 감소추세와 더불어 고령화가 심해지고(KOSTAT, 2013), 여성화 등 농업인력 조건 

악화는 농업인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et al., 2010). 한국은 소규모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부분 이므로 위의 위험요인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농업인 손상 및 작업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Table 2 와 같은 연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수행되고 있다. 

 

Table 2. Research on agricultural work-related injuries and diseases
연구자 연도 과제명 주요 내용 

RDA 2009~2013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조사
농작업안전사고 감시체계 구축 운영
농작업재해 현황 및 원인조사 

RDA & 
Suwon Univ. 

2014~2018
업무상 재해 국가통계 품질향
상 및 관리 지원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의 설계
및 품질관리 

RDA & 
Suwon Univ. 

2014~2018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영향요인
분석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의 발생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3. 농업인 생산적 복지 증진을 위한 농업 안전보건 제도 및 정책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과 노동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의료비 등 국가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2010 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요구에 근거하여 차별화된 국민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평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며, 소득과 지역에 따른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건강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였다(KHIDI, 2010). 현재 국민안전처 역시 생애 주기별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산재보험 역시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터 

및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직업군으로는 가장 큰 업종을 이루는 농업인과 그 

가족은 약 300 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964 년에 도입되어 

2007 년 7 월 이후 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거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법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농업인 대부분은 지금까지 

농작업과 관련하여 재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 방안 연구에서 농업인은 농작업 사고로 인한 장애나 소득 중단, 사망 

등으로 생활 불안정과 빈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식량자원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다수의 국가에서는 기술자나 상인등과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KLI, 2002). 

이는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농업인을 산재보험에 강제 적용시키는 국가가 18 개국으로서 전체의 

40%에 이르고, 4 개국은 임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국가는 8 개국(27%)에 불과하다고 하였다(KLI, 2002). 한국에서 산재보험법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총인구의 28.5%(2009 년말 기준)에 불과한 반면에 독일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유사근로자·자영업자·농업인·학생·공무원·군인 등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포괄적이고, 산재보험법 

피보험자는 총인구의 92.6%(2008 년말 기준)에 이르고 있다(Yoon, 2012).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다소 늦춰진 

감이 있다. 독일 농업인재해보험의 경우 1886 년 ‘농림업 기업의 피용인을 위한 재해보험과 의료보험에 

관한 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1997 년에는 산재보험법으로 통합 시행되어 자영농을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산재보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 년 농림부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촉진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5 년부터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농작업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향상,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모델을 확립해 가고 

있다. 그리고 2007 년 처음으로 ‘농업인 노동재해 보장을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하여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농업인 산재보험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고, 2015 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산정 되어, 2016 년 1 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다 효과적 시행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2015 년 12 월 개최된 관련법 

토론회에서 법안이 농업인의 인적 재해보상과 예방이 포함되어 간병 급여금 등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띠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에 점차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해야만 농업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논의가 되었다(Kim, 2015). 또한 일부 논의에서 임의가입 방식인 본 법안에 대하여 

강제가입 방식으로 시작한 산재보상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업종과 사업장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던 

것과 달라 법안의 확대 적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20 여년간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업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은 많은 부분 

농업인의 삶의 질과 안전한 농작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역할을 하였다. 최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험뿐만 아니라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농작업 안전과 

보건 분야 실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농업인 안전인식 및 실천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최근 농작업 손상 및 질환에 대한 관심과 농작업 안전보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지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인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재해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전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었다. 농작업 재해 중 안전사고의 원인은 다수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안전교육의 

미비 등과 같은 안전의식의 결여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Hong, 2014). 사고나 재해의 원인은 

크게 물적, 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안전요인이 88% 이상이다(Heinrich, 1980).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인 농작업 재해는 일반산업 보다 높은 발생율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의식은 

안전실천 행위로 이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차원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농업인의 안전인식에 대한 재고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활동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사업, 참여형 농작업 개선활동(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Program, PAOT), On-line 을 통한 

다양한 농작업 안전 프로그램 제공 및 사이버 교육,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활동, 최근에는 

귀농·귀촌 및 여성 농업인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등 농업인의 안전의식 및 실천을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해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농업인의 건강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 년부터 추진해온 대표적 개선 사업이다. 

2006 년부터 2015 년 현재까지 113 개 마을, 연인원 총 8,147 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농작업 기초안전 관리, 농약중독 예방, 농기계 안전 등의 참여형 농작업 환경개선 

활동(PAOT)등을 통한 기초안전 부분, 농작업 환경개선 부분, 근골격계 예방 교육 및 운동 프로그램 

등의 농업인 건강관리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농작업 안전보건의식 및 실천도와 관련된 농작업안전보건 실천 증가율이 2011 년 26.1%, 2012 년 

29.7%, 2013 년 33.0%, 2014 년 36.5%로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노상철 외, 2014). 실천율 증가에 

비춰볼 때 지속적인 교육이 농업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지역 및 참여자 현황은 Table 3 과 같다. 또한 참여형 농작업 

개선활동(PAOT)은 농업인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농작업 개선, 모범사례 공유, 토의 및 

발표 등 개선실행의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 계획 등을 실행하는 방법이다(Kogi et al., 2003; Kawakami et 

al., 2009). 국내에서는 2003 년부터 산업분야에 도입되어 산업안전 분야에 적용되었고(Yoon et al., 2005), 

2007 년~2008 년에 마을단위로 PAOT 가 실시되었다(Kim et al., 2010). 농작업 안전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PAOT 촉진자(Facilitator) 교육, 그리고 지속적으로 농작업 개선활동을 위한 한국형 

PAOT 에 대한 교재개발과 실제 적용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0). 



 

Table 3. Agricultural work safety model demonstration projects participation by region (2006~2014)
 3개년 사업 2개년 사업 

지역 마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마을

1차년도 2차년도 

참여농
가 

참여자 참여농가 참여자 참여농가 참여자 참여농가 참여자 참여농가 참여자

강원도 9 370 670 343 611 347 588 6 299 412 300 413 

경기도 7 279 604 288 667 287 526 6 174 316 174 316 

경상남도 9 444 766 547 775 478 789 5 227 293 230 293 

경상북도 9 423 702 428 699 441 686 2 71 122 72 122 

부산광역시 1 30 54 32 56 32 56 1 25 48 25 48 

전라남도 9 52 102 445 723 450 708 5 187 314 184 314 

전라북도 9 334 574 362 580 364 577 5 195 297 195 297 

충청남도 9 398 726 398 726 397 726 7 360 538 360 550 

충청북도 9 392 667 389 662 389 661 5 159 291 159 294 

계 71 2722 4865 3232 5499 3185 5317 42 1697 2631 1699 2647

 

2007 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건강정보센터(Korea Information Center of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http://farmer.rda.go.kr)를 통한 다양한 On-line 농작업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On-line 을 통한 정보 제공은 농작업 특성상 작목마다 생육주기가 달라 일시에 교육을 받기가 어렵고, 

농촌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관련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데에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ee et al. (2012)의 농업인건강정보센터 웹사이트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접속 건수는 5,641,793 건(2011 년)로 안전보건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공되는 컨텐츠들이 수동적 형식으로 효율적인 안전인식 재고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이에 최근 2015 년 리뉴얼을 통해 체험형 및 양방향 컨테츠를 포함하였고 

사용자 경험 중심의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농작업 계획 관리, 안전수준진단, 인간공학적 

평가관리, 농작업 안전관리 지침 등 ‘안전예방관리’ 부분, 사이버 강의실을 통한 작목별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안전관리 교육교재 등 ‘건강 안전교육’ 부분,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 

활동을 위한 편이장비 및 보호구 정보, 안전사고 사례,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전보건 정보’ 부분,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연구자료 및 안전관련 세미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13 작목(수박, 오이, 사과, 토마토, 장미, 감, 감자, 축산, 담배, 벼, 고추, 참외, 포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밖에 농업인건강정보센터에서는 농업인, 전문가, 다문화 등 

맞춤형 자료 및 안전사고 사례, 건강안전교육, 농작업 안전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체조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 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rda.go.kr)에서는 농작업 안전관련 

사이버 교육 공개과정을 통해 농작업 재해의 개념을 비롯한 예방방법 등의 이수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농작업 재해의 특성과 관리 등에 대한 교재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웹사이트(http://farmer.rda.go.kr) 

 

주요 발간도서 안전체험 체험 프로그램 농작업 질환 예방 교육농작업 

Figure 1. Online education programs and publications

 

Figure 1 은 농업인건강정보센터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사고 사례, 

건강안전 교육, 농작업안전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체조 등 5,000 여건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국어 안전지침서, 양돈·양계 농업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활용 등 다수의 

서적을 발간하였다. 

2013 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을 농업안전보건센터(Center for Farmer’s 

Safety & Health)로 지정하여 2016 년 현재 6 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Table 4).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등 건강문제를 조사·연구하고, 농업 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와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예방 가이드라인 제시 등 교육과 홍보 수행으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안전인식 향상을 위한 지역 농촌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조사 내용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농업인 허리 질환, 무릎 관절염 등 하지 질환, 어깨, 팔, 손의 질환, 농약중독 

질환, 감염성 질환, 농업인 손상 연구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센터는 지방을 거점으로 각 센터마다 

지역의 특정 농작업 관련 농업인의 건강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Table3. Designation status of Center for Farmer’s Safety & Health
주관 기관명 연구주제 및 주요활동 지역
강원대학교 병원 농작업으로 인한 허리질환 연구 및 교육 홍보 강원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무릎골관절연 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 예방활동 전라남도
경상대학교 병원 상지 근골격계질환 조사연구 및 질환 예방활동 경상남도
단국대학교 병원 농업인의 농약 중독 질환연구 및 교육 홍보 충청남도
동국대학교(경주) 산학협력단 인수공통감염병 실태 및 위험요인 조사, 교육 홍보 경상북도
제주대학교 병원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질환·재해 예방교육 제주도

 



최근에는 ICT 융합 기반의 시뮬레이터 개발로 강의식 교육을 체험식 교육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운전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트랙터 시뮬레이터는 가상공간에서 주행 등의 연습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용 시뮬레이터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2016 년 하반기에 경운기 시뮬레이터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RDA, 2014). 이와 같이 시뮬레이터는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운전 교육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2017 년부터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교과목 및 교재 개발 등이 수행되고 있다. 

농작업 안전보건기사 자격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현장지도에 활용할 

수 있어 농작업 안전교육 활동에 긍정적으로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뮬레이터 코스연습 도로주행 

Figure 2. Tractor driving simulator 

 

 

5. 안전한 농업활동환경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농작업 안전기술은 농작업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차단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작업 

특성에 적합한 편이장비(보조장비), 공정, 보호장비 등이 포함된다(Lee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편이장비와 보호장비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특성상 농작업 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심각성이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농촌의 노동 인구는 고령화 및 여성화로 인해 농작업 대부분은 고령 및 여성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리/무릎(28.1%)과 허리(26.6%) 관련 근골격계질환(무릎관절염, 요부변성후만증)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Seo et al., 2013). 만성질환 중에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고 의학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에서도 건강관련 삶의 

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Jaeng, 2006). 농작업 안전사고 측면의 경우에는 농업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전도(30.2%), 과수원에서의 추락사고(23.2%), 시설재배지에서의 농약중독(17.2%)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MEL, 2012). 

기존 2008 년까지의 편이장비 개발 및 보호장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작목별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선 자세를 보정하기 위해 수확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및 

플랫폼 개발(RDA, 2008), 과수 및 노지 채소 작업 시에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3 륜 

작업의자 및 운반 대차가 개발(RDA, 2008) 되었다. 시설작목에서는 쪼그린 자세 개선을 위해 작업용 

좌대(Jung et al., 2005)와 특용작물 작업시 바닥에 앉은 자세 개선을 위한 출하 시스템이 

대표적이다(Ahn, 2002; RDA, 2008). 농작업 피복장비의 경우에는 노지 작업(Choi et al., 2007) 및 



 

비닐하우스 내의 고온환경에 적합한 작업복(Choi, 2005), 과수 재배 시에 작업 편이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과수 작업복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농업분야에 영농의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는 노동은 

과거에 비하여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수작물의 경우 전정작업의 반복적인 동작, 그리고 과도한 

힘의 사용 등에 기인하여 만성적인 농부증 등의 다양한 질병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Park et al., 

1994). 안전사고 측면에서 보면, 노인층의 낙상 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낙상 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 지역 노인의 낙상 

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농작업 사고 발생 중 ‘전도’(30.2%)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절반 정도가 전도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 

축산업의 경우 종사인원이 약 56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축산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은 타 작목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축산업 종사인원은 56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MAFRA, 2013). 축산 농작업은 일반 농작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주단위로 일정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전염병 발생 등 가축 사육 특성상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작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높은 습도와 농축된 

유해물질로 인해 축산 종사자의 건강장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열악한 환경은 작업 효율도 저하시킬 

수 있다(Kim et al., 2014a; 2014b). Table 4 는 포도 선별 및 운반관련 편이장비, 전지가위, 삽 등의 

개발적용 사례를 보여준다(Table 4). 

 

Table 4. Farm work support equipment and safety technique 
작업 개발 편이장비 유해환경및요인 개선사항 참고문헌

운반 

포도선별 및 포장작업대 쪼그린 자세작업활동으로인한
무릎, 허리에 육체적 부하발생 

부자연스러운작업자세와 
작업 부담의 경감 

Lee et al. (2010) 
포도 운반수레

보행지지 운반수레 
고령 농업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에 따른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안정성이확보된보행보조 겸용 
운반수레는 고령자 농업활동 및 

전도 사고 안전성 증진 
Lee et al. (2014) 

전지 

회전식 농업용 가위 

정전가위 사용시끈묶는작업등
동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가위를 
별로 거치한 후 작업 진행으로 

불편함 

가위손잡이에회전식손밴드를 
부착하여 다른 작업을 위한 

 거치하는 동작을 없앰(작업효율 
9% 향상) 

RDA (2014) 

전동식 전지가위 
반복된 전지동작으로인한손가
락 및 손목 부위 근골격계질환 

유발 

충전식배터리전원을사용한 
전동가위 개발을 통한 반복작업 

및 신체부하 개선 
RDA (2014) 

배토 
농기구용 보조 손잡이삽 

반복되는 허리 굽힘과 팔과 손에 
부하발생 

보조손잡이, 발누름판을 부착
하여 작업자세를 유도하고, 허리 

부담 경감시킴 

Chae et al. (2015)

발 누름판 적용 삽 Seo et al. (2015) 

 

포도 농업인의 편이를 위한 작업대 및 자세보정 등의 작업부담 경감 기구, 과수작목에서의 

전정작업을 위해 편이장비 개발이 진행되었다(Figure 3 (b)). 그 가운데 회전식 농업용 가위는 작업자가 

가위를 손에 착용한 상태로 쉬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절단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다(RDA, 2014). 

또한 전동식 전지가위 개발 보급은 휴대용 전동 전지가위로 과수나무의 전정, 전지 작업 시 



작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식 전지가위 보다 손과 손목 등의 피로감을 줄임과 동시에 

작업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DA, 2014).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전도사고 방지용 보행지지 운반수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Figure 3 (a)). 보행지지 운반수레는 허리 및 다리의 근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지하여 

고령농업인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기존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행보조기는 

농촌 환경(비포장 험로 등)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가볍고 바퀴의 폭이 작아 전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개발된 보행지지 운반수레는 프레임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무게를 증가시키고 광폭 우레탄 휠을 사용하여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특히 2 중 브레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 시에 위험 상황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자와 적재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게 휴식과 간단한 소지품 및 농산물을 적재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Lee et al., 2014). 

그리고 최근에는 농작업 시에 근력의 소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편이장비로는 발 누름판을 적용한 

삽이 개발되었다(Figure 3 (c)). 삽자루의 연장방향과 수직된 한쪽 방향에 돌출된 발 누름판을 부착하여, 

작업자가 발을 올려놓고 힘을 가함으로써 허리를 최대한 굽히지 않고 쉽게 흙을 퍼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Seo et al., 2015). 

 

 

 

 
a) 보행지지 운반수레 

 

b) 회전전지가위 

 

c) 보조 손잡이 삽 

Figure 3. Agricultural comfortable equipment  

 

개인보호구는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장 등의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목적이며 개인보호구 개발을 위해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대표적 보호장비는 축산 및 

하우스 시설 농업인을 위한 작업복, 보호장갑, 농작업용 신발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Table 5). 특히 

축산업의 경우 기계적 소음, 분뇨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 및 유해가스 등과 같은 환경적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환경 중 하나이다. 최근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발생되면서 축산작업장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의 일환과 더불어 

축산작업자의 작업효율을 증진시키고 축산작업자를 위하여 방호성, 세탁성, 신축성 등 기능성의 



 

문제점이 개선된 작업복을 개발하였다(Hwang et al., 2009). 그리고 축산 종사 자의 작업복에 대한 

호감도 및 수용도에 관한 조사를 통해 축산 작업복과 보호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 및 실용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Hwang et al., 2012; Hwang et al., 2013).  

 

Table 5.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safety technique
작목 보호장비 유해요인 주요 내용 참고문헌

축산 
작업복(한돈) 추위 부담 

폴리에스테르와 스판덱스 혼방직 소재사용,  
방오성 및 보온성 향상 

Hwang et al., 2008
Hwang et al., 2009 

호흡용 마스크 
(한돈, 양계) 

유기분진,       
유해가스 

호흡용 마스크 종류 및 사용구분, 착용 및 보
관 방법 

RDA, 2014; RDA, 
2015 

하우스 
시설 

작업복 온열부담 
생분해성 PLA 소재 사용, 보호성능 개선, 및 
쾌적성, 향상 

Lee et al., 2011 

화훼 
시설 

보호장갑 
(장미재배) 

가시 찔림 
폴리우레탄 코팅의 합성가죽 소재 적용,  
동작 편이성, 힘적용 편이성, 쾌적성 개선 Chae et al., 2012 

노지 

하계용 농작업화 
온열,  
미끄러짐(전도) 

미끄럼방지 성능 향상, 안전성, 쾌적성 개선 Kim et al., 2014 

동계용 농작업화 
추위 부담,  
미끄러짐(전도) 

농업인 발 형상 특성 고려, 보온성, 안전성,  
착화감 개선 

Lee et al., 2015 

농약 방제복 온열 부담 발수∙투습 원단을 사용, 발수성 향상 RDA, 2014;

 

고위험군 작업 중 하나인 농약 방제작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인 늦봄에서 

초가을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농약살포 시는 살포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온의 

상승에 의한 고도의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Melin and Savourey, 2001).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농약 

방제작업 시에 농업인들이 농약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온열 스트레스와 농약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농약 방제복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Figure 4 (a)). 개발된 농약 방제복은 가볍게 착용할 수 있도록 경량소재의 원단을 사용했고 

지퍼와 원단에 생활방수 기능을 적용하여 농약 및 수분이 옷에 흡수됨을 방지하였다. 또한 고밀도 

제품으로 나일론 특유의 광택과 촉감이 우수한 발수∙투습원단을 사용하고 농작업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착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다른 특징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귀반사 소재를 사용하여 

야간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였다. 

농약 방제복과 더불어 농촌진흥청 (2014)에서는 작물의 생육 조건에 따라 고온 다습한 온실 내 

환경 등과 같이 온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작업 환경을 위해 서열 농작업복을 개발하였다(Figure 4 (a)). 

특징으로는 냉감효과를 가진 쿨링소재(아스킨원단)를 사용하고 수분을 빠르게 말려주는 흡한 속건재 

소재를 사용하여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의 쾌적함을 증진시켰다. 농작업 시 편안함을 

위해 고탄력 기능성 소재 사용으로 뛰어난 신축성이 있으며 작물에 걸려도 손상이 적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농약 방제복과 마찬가지로 재귀반사 소재를 채택하여 야간 보행 안전을 

고려하였다(Figure 4 (b)). 

 그리고 최근에는 축산 농업인을 위한 춘추용 축산 작업복(Figure 4 (c)), 한돈 작업자를 위한 

보호장화 및 농작업화(Figure 4 (d))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농작업화의 경우 농업인의 농작업 상황과 

발모양을 고려하였고, 하계용과 동계용으로 개발되었다. 하계용의 경우 발등 전체에 Mesh 소재를 



적용하여 열적 쾌적성을 최대화하였고, 동계용의 경우에는 보온성이 뛰어난 Thinsulate 를 사용하여 

열적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공통적으로 토우캡을 삽입하여 바위나 잔돌의 충격에 의한 

발가락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측면과 후면에 재귀반사 소재를 부착하여 야간 안전성을 높였다.  

 

 
a) 서열 농작업복 

 
b) 농약 방제복 c) 축산 작업복 

 
d) 농작업화

Figure 4. Example of protective clothing 

 

이와 같이 안전한 농업 활동 환경조성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다수의 편이장비와 보호구를 포함한 

개발 연구가 진행 되었다. 무엇보다 지원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보호구 지원사업 성과 분야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작목회 대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의 예산으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편이장비의 수량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목회별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Kim, et al., 2011). 

 

 

5.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농업노동의 위험요소와 농업인 손상, 농업안전보건 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해 보았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및 보급되고 있는 농업인 건강안전 관련 사업 및 연구동향을 소개하였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은 향후 농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인식 확산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상지원의 도입은 향후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농작업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과 실천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업활동과 

관련한 농업인의 손상 및 질환은 타 산업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과 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및 농업인 교육 등 국가적 지원시스템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재해 예방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행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보급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실천에 초점을 맞춘 안전실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편이장비 및 보호장비는 열악한 농업인의 노동환경을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연구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업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향후에는 농업시설의 환경 특성과 농업인의 농작업 행위 패턴 등을 고려하여 감지센서, 

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한 ICT 융합의 편이장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루어보면 무엇보다도 농업 노동환경 및 농작업 안전을 위해서는 효과분석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국가주도 방식의 하향식 접근에서 농촌자체로부터인 

상향식 구조로의 전환은 보다 나은 농촌의 복지 서비스 확대에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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