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전략연구 2023-17 CHUNGNAM INSTITUTE

저자
명형남ㆍ강마야



주요연구내용 및 정책제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농업인은 생물화학적·사회경제적·물리적환경에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생물화학적 환경 관점에서 농업인은 분진·유기용

제·화학물질·간접흡연·감염물질 등 생물·화학적 위험의 노출빈도가 높

다. 또한 농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성질환(예: 쯔쯔

가무시증 등)에 취약하다. 사회경제적 환경 관점에서 농업인은 도로, 상수

도, 교통서비스 등 생활여건, 주거환경, 의료서비스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다. 물리적 환경 관점에서 

농업인은 환경위험(진동·소음·고온·저온)과 인간공학적 위험(통증자세·사

람이동·중량물취급·반복동작)에서 타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

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추진되어 작업노동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검진과 작업환경 개선관리 등 산

업보건학적 관리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농

어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에 환경 유해시설들이 집중되면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공장 

혼재의 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이슈이다. 

충남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대형 환경유

해시설 분포와 주거-공장 혼재지역의 문제가 농어촌 지역에 동시에 나타

나고 있다. 현재 충청남도는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형

태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가 않다. 인과성을 규명하더라

도 사전 예방관리가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

업인 보건·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농업

인을 대상으로 보건·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

건·안전관리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2.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안전 중앙 DB센터 자료(2012~2021/ 짝수해는 

업무상 질병, 홀수해는 업무상 손상)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

(2007~2020)를 활용하여 농업인과 일반직업인 및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

인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 비교

 환경노출위험에서 농업인은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와 ‘일하

지 않을 때 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의 노출 비율이 일반직업인

에 비해 각각 약 2.4배, 약 3배 높았다. 생물화학적 위험에서 농업인은 

‘연기, 흄, 가루, 먼지 등 흡입’의 노출 비율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간 높

았고,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에 대한 위험 비율은 약 

2배 높았다. 농업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도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1.6배 낮

았다. 주관적인 심리학 복지지수인 WHO-5웰빙지수 역시 일반직업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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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농업인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인간공학적 위험에서 농업인은 ‘반복

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과 ‘계속 서 있는 자세’의 비율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1.3~1.4배 높았다.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과 ‘피

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역시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2배 높

았다. 농업인의 재해율은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재해율이 높았는데, 특

히 농업의 경우 5인 미만 규모에서의 재해율이 가장 높았다.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재해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농업의 ‘떨어짐’으로 전체산업 떨

어짐의 약 2배로 높았다.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

생 비율은 심뇌혈관질환이 37.4%로 가장 많았다.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

한 감염성 질환도 36.4%로 많았다. 감염성 질환의 89.7%가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등 매개동물에 의한 급성 감염병 이였다. 충남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2)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인 비교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을 비교·분석한 결과, 충청남도

의 누적 질병 유병률은 25.3%로 8개 광역시 중에 4번째로 높았다. 충청

남도의 누적 손상 발생률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손상에 대한 관

리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충남 15개 시·군의 농업인 업무상 질병 

중에서 ‘어깨통증’의 만인율은 부여군이 64.16으로 가장 높았다. ‘발진티

푸스’에 대한 만인율은 논산시가 25.79로 가장 높았다.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의 만인율을 조사한 결

과, 부여군이 245.12로 가장 높았다. ‘운수사고’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



의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태안군이 67.67로 가장 높았다. ‘뱀 교상 및 

벌쏘임’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의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계룡시가 15.33

으로 가장 높았다. ‘농업용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의 만인율은 태안군이 

60.22로 가장 높았다. ‘인공환경요인 노출’의 만인율은 청양군이 23.19

로 가장 높았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업무상 질병과 사고를 비교·분석

한 결과, 상위 순서 3위 이상에 다수 분포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한 시·군은 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으로서 집중적인 관리

가 필요하다. 

3. 충남 농업인의 건강권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실태 진단과 국내·외 정책동

향조사,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

으로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6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1.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기반 마

련’의 5개 정책과제로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와 ‘농

업인 보건안전실태 DB 구축’,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 구성·

운영’, ‘행정 내 추진체계 기반 정비’, ‘조례 등 보건·안전 법제화’를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2.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의 3개 정책과제로 ‘작업장 유형별 유해환경요인 평가’, 

‘유해환경요인 평가에 따른 저감 방안’, ‘유해환경요인 노출 저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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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지침 마련’을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3.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

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의 5개 정책과제로 ‘농업인 보건안전 전

문 인력 양성’, ‘농작업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농업인 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인 보건관리 대비’, ‘농업인 보건안

전 수요맞춤형 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4. 

충남 농업인 인식개선 강화’의 2개 정책과제로 ‘관련 기관 공무원 교

육·홍보’,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5.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피해 사후관리’의 2개 정책과제로 ‘보험 사각지대 농업

인 구제방안 마련’, ‘농작업에 의한 손상 및 질병 발생시 보험창구 컨

설팅 및 지원’을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6. 우선관리 지역 시범사업 실

시’의 2개 정책과제로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 시범사업계획 수립’, ‘충

남 농업인 보건·안전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확대’를 도출하였다. 그

리고 본 연구에서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도 제시하였다.

4. 연구의의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공적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리 실태진단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진전략과 정책과

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과제의 수

행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우선관리지역 시범사업의 실시를 먼저 



제안하였으며, 그 시범사업의 점진적인 확대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례를 포함

한 법률 개정의 바람직한 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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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농업인은 생물화학적·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

수용체 중심의 사람에게서 질환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생물화

학적·사회경제적·물리적 환경이 있다. 직업군 분류로 보았을 때 농업인은 상대

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생물화학적 환경 관점에서 농업인은 분진·유기용제·화학물질·간접흡연·감염

물질 등 생물·화학적 위험의 노출 빈도가 높다. 또한 농작업 과정에서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되어 감염성질환(예: 쯔쯔가무시증 등)에 취약하다. 사회경제적 

환경 관점에서 농업인은 도로, 상수도, 교통서비스, 생활여건, 주거환경, 의료

서비스에 있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이다. 

물리적 환경 관점에서 농업인은 환경위험(진동·소음·고온·저온)과 인간공학적 

위험(통증자세·사람이동·중량물취급·반복동작)의 모든 항목에서 타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1)

 

1) 농업인은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42.0%),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30.0%),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26.7%),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81%), 

연기, 흄, 가루, 먼지 등 흡입(18.4%)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노출 비율이 높아 취약(2022년 

농업취업자와 일반취업자의 근로환경비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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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수레바퀴 모형

자료: Mausner & Kramer, 1985(원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2014(재인용)

2) 농업인에 대한 보건·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

(1) 직업인으로서 안전(산업보건) 관점 

농업은 약 220만명2)의 인구구조를 가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산

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 형태로 인식되면서 농업인  관

련 질환의 원인과 대응 방안의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직업면에서도 사업

체가 아니고 대부분 자영업이다 보니 작업 노동과 관련된 직업성 질환 검진과 

작업환경 개선관리 등 산업보건학적 관리에서도 배제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

고 있다. 

2) 충남의 경우, 전체인구 중 농업인의 비율은 약 12.2% 차지(충남통계연보,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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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으로서 보건(환경보건) 관점

최근 들어 인구 규모가 작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 도시에 

환경 유해시설들이 집중되면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공장 혼재의 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전국적인 이슈이다. 

충남의 경우는 석탄화력발전,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등 대형 환경유해시설 

분포와 주거-공장 혼재지역의 문제가 농어촌 지역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현

재 충청남도는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형태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영향과의 인

과관계 규명이 쉽지가 않아 후속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다.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 특이적 질환3)뿐만 아니라 비특이적 질환4)까지 포

괄적으로 인정하는 등 피해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예:인천 사월마을). 그러

나 인과성을 규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전예방 관리가 아

니라 사후관리 차원의 접근으로 한계가 있다.

3)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폐섬유

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이 있음)

4)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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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 보건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실태진단과 정책과제 발굴 필요

그동안 충청남도 농업인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제도 개선은 주로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산업적 측면이 다루어졌으며 일정 정도 성과가 있었다.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추진방향(김기흥, 

2016): 청년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 제시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공간적 재편에 관한 농촌주민 의식 및 정책방

향(조영재, 2019): 과소지역 농촌마을의 다양한 공간적 재편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사례연구와 주민의식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공간적 재

편의 방향과 정책과제 제안

 정주계층별 농촌생활서비스 기능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조영재, 

2021): 농촌지역 정주계층별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고 농촌생활서비

스 분류체계의 정립 및 기능시설별 위계와 취약지역(접근성) 최저기

준 마련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 농촌마을 커뮤니티 재생 전략(유학열, 

2021): 고령화, 고소화 및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한 농촌마을 커뮤

니티 기능의 재생전략과 정책과제 제시 

 충남농정의 기본구상과 핵심전략 연구(강마야, 2021): 충남의 여건

변화와 미래전망, 현황 파악 및 주체별 인식실태파악 등을 통해 충남 

농정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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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충남 차원에서의 농업인에 대한 보건·안전 관점의 제도 개선과 

사업, 연구, 정책과제 발굴은 미비한 상황이다. 

 제4차 충청남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2020~2024)(김기흥, 2021): 보건·복지 부분별 추진과제

에서 일부 다루어짐. 기본계획수립이라는 과제 성격에 따라 큰 방향

에서의 정책과제(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 통합 돌봄 시

스템 구축,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육성, 농어촌 사회안

전망 내실화)를 제시

 제3차 충청남도 환경보건계획(2021~2030)(명형남, 2020): 수용체 

중심의 통합 계획으로서, 충청남도의 환경유해인자가 사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 및 사전예방 관리하는 차원의 정책방향

과 사업을 제시(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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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건·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

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안전관리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과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과 충청남도의 농업인 보건·안전실태와 노출위험 요인을 일반직업인과 비교

 보건·안전관리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선행연구  검토,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자문회의·세미나 등을 통해 추진정략 및 정책과제 도출

 농업인 보건(Health)과 안전(Safety)관리 분야의 기존 정책을 보완·개선하거나 지자체 단위
에서의 실행 가능한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기대효과>

 공적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인 충남 농촌지역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리 개선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

 중앙정부의 제도 및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농업인 보건·안
전 정책(사업)을 연계·발굴함으로써, 지자체 모범 사례를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농
촌 마을 만들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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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

고 있는 농업인이다. 산업안전(Safety) 관점에서는 농업 직업인으로서 산업안

전 실태와 노출위험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사업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진

행하고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Health) 관점에서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권

역형 환경보건센터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책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급자 관점에서의 담당공무원과 수요자 관점에서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심

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상적 보건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책을 파악하고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대상의 보건과 안전 관련 중앙정부의 제도 및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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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관점 연구내용

보건
(Health)

환경보건 및 
공중보건 관점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 비의료
적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및 한계 파악

▷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상적 보건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및 한계 파악

▷ 공급자 관점에서의 담당공무원 심층면접
▷ 수요자 관점에서의 농업인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안전
(Safety)

산업안전 관점

▷ 직업인으로서 산업안전 실태와 노출위험요인 비교분석
▷ 기존 사업과 제도 현황 파악 및 한계 도출
▷ 공급자 관점에서의 담당공무원 심층면접
▷ 수요자 관점에서의 농업인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연계
(Link)

농업인 관점에서
보건과 안전 연계

▷ 농업인 대상의 보건과 안전 관련 중앙정부의 제도 및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자료: 저자 작성

<표 1-1>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대상 범위와 내용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농업인 관련 자료 수집·분석하여 전국과 충남, 충남도내 비교

▶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 자료 수집·분석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근로환경 및 노출요인 비교·분석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 비교·분석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비교·분석

 충남도내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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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인 보건·안전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 및 한계 도출

▶ 국내 농업인 보건·안전 관련 제도 현황조사 및 한계점 도출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 보건·안

전 관련 제도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도출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 조사

▶ 국외 관련 제도 문헌조사 및 해외현지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일본 문헌 사례조사

 아일랜드 해외현지 사례조사(2023년 9월 19일~27일)

▶ 충청남도 농업인 대상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현재 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안전관리 제도의 인식

과 정책수요 관련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

책 발굴에 활용 

다) 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안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 관련 중앙정부의 제도 및 사업이 지자

체와 연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제도 및 정책과제 도출

▶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상적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및 충청권 

농업안전보건센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비의료적 건강관리 정책 및 한계를 파악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발굴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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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농업인5)과 일반직업인6)의 근로환경 및 노출요인 비교·분석

▶ 근로환경조사 자료

 자 료 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제6차 경제활동 인구기반 근

로환경조사 원시 자료 이용)

 조사대상: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000명(가구당 1명)

 조사방법: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한 1:1 면접조사  

 조사기간: 2020.10.05.~2021.04.04.(3년 주기 조사)

 조사항목

-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어떤 부분의 건강 및 직업노출위험

요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 환경위험,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유해위험요인 종합점수 및 건강안전에 대한 정

보 제공, 건강상문제, 건강상 문제와 업무 관련여부, 근로환경 

만족도를 일반 직업군과 비교 등

5)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중 임업과 어업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

6)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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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척도 및 내용

환경위험

(저온)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고온) 일하지 않을 때 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소음)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목청을 높여야 할 정도의 심한 소음
(진동)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생물·화학적 위험

(감염물질)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급하거
나 직접 접촉

(담배연기) 다름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화학제품·물질)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 
(유기용제 증기)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
(연기, 흄, 가루, 먼지) 흡입

인간공학적 위험

(반복)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자세) 앉아 있는 자세, 계속 서 있는 자세,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물건)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
(사람)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옮김

일상활동의 제약 및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이나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 활동의 제약(있다/없다)
주관적 건강상태(좋음)

지난 1년 동안의 
건강문제

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두통·눈의피로, 전신피로, 정신적 웰빙
(WHO-5인덱스)

지난 2주간의 느낌
(WHO-5웰빙지수)

(점수) 10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하이면 우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석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만족도

(정보) 건강·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받음
(만족도) 만족/불만족 

아플 때 일한 경험 미 
일한 일수

있다/없다
일한 일수

* 직업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조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자료: 저자 작성

<표 1-2> 본 연구에서 가용한 근로환경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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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 비교·분석

▶ 산업재해 자료(전체)

 자 료 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자료 

 분석대상: 전국 산업재해 전수 사례

 분석기간: 2007~2020년(14년)

 분석항목

-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율의 정도 파악] 전체 산업재해 

현황,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을 비교

다)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실태 비교·분석

▶ 농업인 업무상 질병7)

 자 료 원: 농업인 안전 중앙 DB 센터 

 조사대상: 전국 1,000개 표본 조사구의 12,000개 표본농가

(19세 이상이 농업인 전수)

 조사방법: 조사원의 농가방문식 면접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2, 2014, 2016, 2018, 2020(짝수해, 1년 주기)

 조사항목

- [전국과 비교할 때 충남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발생정도파악] 

업무상 질병 유병률, 시계열적 경향 분석

7) 휴업 1일 이상을 요하는 농작업 관련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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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업무상 손상8)

 자 료 원: 농업인 안전 중앙 DB 센터 

 조사대상: 전국 1,000개 표본 조사구의 12,000개 표본농가

(19세 이상이 농업인 전수)

 조사방법: 조사원의 농가방문식 면접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3, 2015, 2017, 2019, 2021(홀수해, 1년 주기)  

 조사항목

- [전국과 비교할 때 충남의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정도파악] 

업무상 손상 발생률, 시계열적 경향 분석

라) 충남도내 농업인 보건·안전실태 비교·분석

▶ 농업인 업무상 질병

 자 료 원: 농업인 안전 중앙 DB 센터 

 분석대상: 농업인 안전재해 전수 사례

 조사기간: 2016년~2018년

 조사항목

- [충남도내 15개 시·군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정도파악] 재해유형

(어깨통증, 발진티푸스)별 만인율(건/만명)

▶ 농업인 업무상 사고

 자 료 원: 농업인 안전 중앙 DB 센터 

 분석대상: 농업인 안전재해 전수 사례

8) 휴업 1일 이상을 요하는 농작업 관련 손상



16

 조사기간: 2016년~2018년

 조사항목

- [충남도내 15개 시·군별 농업인 업무상 사고 정도파악] 사고 유

형(낙상사고: 사다리, 나무, 미끄러짐 등), 운수사고, 뱀 교상 및 

벌쏘임, 농업용 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 인공환경요인노출)별 

만인율(건/만명)

마) 국내·외 정책동향 문헌검토 및 해외 현지 사례 조사

▶ 국내·외 보건·안전관리 정책 및 사례 조사

 국내 관련 현행 정책 및 선행연구 문헌 검토

 해외 현지 사례조사

바)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 농업인 대상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 목적: 현행제도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도출 근거  자료 

확보

 심층면접 대상: 농업인

 심층면접 방법: 연구진 대면조사

 심층면접 내용: 현행 관련 제도(사업)의 인식여부 및 서비스 이용 경

험 및 만족도, 개선방안과 정책수요도 의견 수렴



17

일시 장소 면담자

2023년 6월 22일(목)
오후 03:00

보령시
청라면

은고개마을뽕센터

임휘선

신  영

박성순

김종화

김일태

권영진

이재익

최대규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 목적: 보건·안전 관련 제도(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지 

여부와 만족도 및 정책(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파

악하고, 이를 고려한 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설문조사 대상 및 표본크기: 충청남도 농업인 약 211명

 표본추출방법: 농업인 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시군별 할당추

출법

 설문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문조사원의 1:1 면접

조사

 설문조사 내용 

-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

-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정보구득 방법 및 만족도

-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 보완 우선순위 등

사) 자문회의 및 세미나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통한 토론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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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보건, 환경보건, 농업보험정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연구 설계 및 방향(안)에 대한 자문 

일시 장소 자문위원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10:00

오송&세종 컨퍼
런스 회의실

단국대 의과대학(노상철 교수)

공익법률센터(하승수 변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정섭 박사)

 국내 정책 현황 및 한계점 도출(안)에 대한 자문

일시 장소 자문위원

2023년 5월 19일(금)
오후 2:00

보령시
보건소
회의실

보건소장(전경희)

건강증진과(강현자 과장)

의약팀(강미화 팀장)

2023년 5월 31일(수)
오전 10:30

충남도청
회의실

충남도청 환경보건팀(이상준 팀장)

충남도청 농정기획팀(박재혁 주무관)

충남도청 보건정책과(김경호 주무관)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0:30

국회미래
연구원 회의실

삶의질 센터(허종호 센터장)

2023년 6월 13일(화)
오후 3:00

국회입법
조사처
회의실

입법 조사관(김규호 박사)

일시 장소 자문위원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30

농촌진흥청
회의실

농업인안전팀(김경란 과장)

일시 장소 자문위원

2023년 8월 23일(수)
오후 2:00

충남
농업기술원

회의실
농업안전팀(김초희 팀장)



19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안전관리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일시 장소 자문위원

2023년 11월 10일(금)
오후 2:00

서울역
DND파트너스

회의실

충남도청 생활환경보건팀(이상준 팀장)

충남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김초희 팀장)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김경란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정섭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김규호 입법조사관)

국회미래연구원(허종호 삶의질데이터센터장)

농본(하승수 대표, 변호사)

3) 연구 추진체계

[그림 1-2] 본 연구의 추진전략(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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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전체 흐름도

연구 개요
(1장)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2장)

 1. 선행연구 검토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검토
    1)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국외: 문헌 및 해외사례 현지 검토
 3. 관련 제도(조례) 검토
 4. 소결 및 시사점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 진단

(3장)

 1. 데이터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근로환경 및 노출요인 비교·분석 
    2)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 비교·분석
    3) 전국과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실태 비교·분석
    4) 충남도내 농업인 보건안전실태 비교·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충남 농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4장)

 1. 시사점을 통해 본 정책(개선) 방안 
 2.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3. 시범사업(안) 

결론 및 향후과제
(5장)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제 2 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동향

1. 선행연구 검토

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3. 관련 제도(조례) 

4.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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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표 2-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농업인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농업인의 안전(산업

보건)관리 접근에 의한 손상과 질병 등의 연관성 및 연구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였다. 사회보장보험 연구 역시 농업인의 손상과 질병을 보장하는 

연구가 다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의 농작업자 안전과 재해를 보장하는 통합적 사회

보장제도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농림어업인 안전(산

업보건)과 관련한 기존 보험 및 제도 한계점을 다루는 일부분에 국한된 연구들

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위의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환경보

건, 공중보건)과 안전(산업보건)관리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정책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를 진단하

고, 충청남도 농업인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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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작
업

행
태

 조
사

• 
농

업
인

 건
강

 검
진

• 
주

요
 
질

환
 
선

별
 
및

 
검

진
기

록
지

.검
진

 
프

로
토

콜
 표

준
화

• 
농

업
인

 
근

골
격

계
 

질
환

 
검

진
, 

인
간

공
학

적
 

위
험

요
인

 조
사

, 
농

작
업

 관
련

성
 평

가
, 

건
강

증
긴

 프
로

그
램

<표
 2

-
1
> 

선
행

연
구

 검
토

 및
 차

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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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주
요

연
구

내
용

3

<작
물

별
 질

병
과

의
 연

관
성

 연
구

> 
• 

과
제

명
: 

시
설

작
물

과
 
벼

 
재

배
 
농

업
인

의
 
근

골
격

계
질

환
 

및
 

E
Q

-
5
D

를
 

이
용

한
 

건
강

관
련

 삶
의

 질
 비

교
• 

연
구

자
: 

이
세

현
,오

경
재

(2
0
1
0)

• 
연

구
목

적
: 

서
로

 
다

른
 
농

작
업

 
형

태
에

 
따

라
 

근
골

격
계

 자
각

 증
상

이
 개

인
 건

강
 관

련
 삶

의
 질

에
 미

치
는

 영
향

 차
이

와
 특

성
 제

시

• 
설

문
조

사

* 
참

고
: 

E
Q

—
5D

: 
건

강
관

련
 

삶
의

 
질

 
측

정
 

도
구

, 
E
ur

o 
Q

ua
lit

y 
of

 
Li

fe
 

G
ro

up
에

 
의

해
 개

발

• 
건

강
관

련
 생

활
행

태
 및

 농
작

업
 특

성
 분

석
• 

신
체

부
위

별
 
근

골
격

계
 
질

환
 
자

각
증

상
 
유

병
률

 분
석

• 
농

작
업

 형
태

에
 따

른
 E

Q
-
5D

 i
nd

ex
, 

영
역

별
 분

포
• 

결
론

은
 

농
촌

의
 

열
악

한
 

보
건

의
료

 
특

성
과

 
근

골
격

계
 

질
환

 
유

병
율

 
간

 
상

관
성

 
규

멍
, 

건
강

관
련

 삶
의

 질
 저

하
로

 이
어

짐
을

 규
명

4

<건
강

관
리

 정
책

설
계

 연
구

>
• 

과
제

명
: 

농
업

인
 

손
상

규
모

 
파

악
과

 
위

험
도

 
산

정
에

 관
한

 연
구

• 
연

구
자

: 
고

상
백

 외
(2

00
7)

• 
연

구
목

적
: 

농
업

인
 

대
상

으
로

 
손

상
규

모
 

파
악

, 
농

작
업

으
로

 
인

한
 

손
상

을
 

체
계

적
으

로
 

예
방

 관
리

할
 수

 있
는

 기
초

자
료

 제
시

• 
분

석
대

상
 자

료
원

 구
축

(통
계

청
 사

망
D

B
, 

건
강

보
험

 
청

구
자

료
, 

자
동

차
보

험
처

리
종

결
자

료
, 

산
업

재
해

요
양

승
인

자
료

 등
 결

합
)

• 
손

상
 중

등
도

 지
표

 산
출

(I
C

D
-1

0분
류

체
계

 등
)

• 
손

상
에

 의
한

 건
강

결
과

, 
손

상
피

라
미

드
 형

태
의

 사
망

, 
입

원
, 

외
래

로
 분

석
, 

중
등

도
 지

표
에

 따
라

 경
중

, 
중

간
, 

중
증

 구
분

• 
손

상
현

황
• 

사
망

, 
입

원
, 

외
래

손
상

 발
생

건
수

• 
사

망
, 

입
원

, 
외

래
손

상
 발

생
율

• 
중

증
도

별
 손

상
 발

생
건

수
• 

직
업

군
에

서
 업

종
별

 손
상

• 
농

업
인

 및
 가

족
 부

위
별

 손
상

• 
농

업
인

 및
 가

족
 월

별
 손

상
• 

농
업

인
세

대
주

 
입

원
 

및
 

외
래

손
상

 
진

료
비

 
산

출

5

<정
책

보
험

 연
구

>
• 

과
제

명
: 

농
업

인
 

안
전

재
해

보
장

제
도

의
 

통
합

과
 연

계
방

안
 연

구
 -

 안
전

보
험

의
 연

계
, 

보
충

성
, 

산
재

보
험

과
의

 연
계

활
용

을
 중

심
으

로
• 

연
구

자
: 

김
영

문
(2

0
15

)
• 

연
구

목
적

: 
농

업
인

들
의

 
안

전
재

해
 

관
련

제
도

와
의

 통
합

과
 연

계
 법

적
 근

거
, 

통
합

운
영

방
안

 제
시

• 
관

련
 법

률
 검

토
, 

문
헌

 고
찰

• 
농

협
 및

 근
로

복
지

공
단

 통
합

 관
리

 시
 나

타
날

 수
 있

는
 문

제
점

 도
출

• 
농

업
인

 안
전

보
험

의
 재

해
판

정
기

준
은

 산
재

법
에

 의
거

하
여

 연
계

 필
요

• 
산

재
법

의
 
재

활
서

비
스

 
제

도
와

 
연

계
하

여
 
재

활
 강

화
• 

다
른

 
사

회
보

험
과

 
관

계
에

서
 
보

충
성

 
원

칙
에

 
따

라
 국

민
건

강
보

험
 부

담
• 

당
연

가
입

의
 공

적
 보

험
 지

향
관

점
에

서
 통

합
, 

관
리

, 
운

영
 공

단
 설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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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주
요

연
구

내
용

<정
책

보
험

 연
구

>
• 

과
제

명
: 

농
업

인
의

 농
작

업
 재

해
보

장
 현

황
과

 
과

제
 연

구
: 

재
해

보
장

 체
제

 관
점

의
 적

용
• 

연
구

자
: 

김
진

수
(2

0
17

)
• 

연
구

목
적

: 
농

업
인

의
 농

작
업

 재
해

보
장

과
 관

련
된

 공
적

⋅사
적

 제
도

 현
황

 파
악

, 
민

영
보

험
이

 
중

심
이

 
된

 
현

 
체

계
가

 
가

진
 

문
제

를
 

분
석

• 
관

련
 제

도
 검

토
, 

문
헌

 고
찰

• 
적

용
대

상
에

서
 
임

의
가

입
으

로
 
인

한
 
낮

은
 
가

입
률

과
 국

고
보

조
 역

진
적

 재
분

배
 문

제
• 

모
든

 
급

여
의

 
일

시
금

 
지

급
, 

주
요

 
급

여
 

산
재

보
험

 대
비

 낮
은

 급
여

수
준

, 
휴

업
급

여
 농

업
인

 특
성

반
영

 부
재

• 
재

해
보

장
 
범

위
에

서
 
농

작
업

 
재

해
 
업

무
관

련
성

 고
려

할
 수

 있
는

 체
계

 미
구

축
• 

재
해

보
장

 
관

점
에

서
 

‘농
작

업
 

재
해

’위
험

을
 

중
심

에
 놓

고
 제

도
들

이
 체

계
적

으
로

 조
정

되
지

 못
함

(과
잉

보
장

, 
과

소
보

장
)

6

<해
외

사
례

 고
찰

 연
구

>
• 

과
제

명
: 

농
업

인
 재

해
보

장
체

계
에

 관
한

 비
교

연
구

: 
독

일
, 

오
스

트
리

아
, 

스
위

스
 

사
례

를
 

중
심

으
로

• 
연

구
자

: 
김

진
수

 외
(2

01
5)

• 
연

구
목

적
: 

농
업

인
 

재
해

보
장

제
도

 
발

전
과

제
 

설
정

 위
하

여
 유

럽
 사

례
 비

교
분

석

• 
해

외
사

례
조

사
(방

문
면

담
)

• 
조

사
국

가
: 

독
일

, 
오

스
트

리
아

, 
스

위
스

 3
개

국

• 
사

회
보

험
방

식
의

 재
해

보
장

제
도

• 
산

재
보

험
 
틀

 
안

에
서

 
별

도
의

 
관

리
운

영
주

체
 

설
정

(독
일

),
 

별
도

의
 

제
도

 
설

정
(오

스
트

리
아

),
 민

영
보

험
 중

심
 체

제
(스

위
스

)
• 

농
업

인
 사

회
보

험
을

 통
합

적
으

로
 관

리
, 

운
영

하
는

 방
향

으
로

 발
전

(독
,오

)
• 

농
민

연
합

에
서

 
농

업
인

의
 
질

병
과

 
재

해
에

 
대

한
 통

합
적

 서
비

스
 제

공
(스

)

<해
외

사
례

 고
찰

 연
구

>
• 

과
제

명
: 

핀
란

드
의

 
농

업
보

건
서

비
스

 
사

례
와

 
시

사
점

• 
연

구
자

: 
이

경
숙

 외
(2

01
4)

• 
연

구
목

적
: 

한
국

 농
업

안
전

보
건

 체
계

 발
전

방
향

 도
출

 위
한

 유
럽

 사
례

 고
찰

• 
해

외
사

례
조

사
(방

문
면

담
)

• 
조

사
국

가
: 

핀
란

드
•

조
사

대
상

: 
핀

란
드

의
 

농
업

보
건

서
비

스
(F

ar
m

er
s'

O
cc

up
at

io
na

l 
H

ea
lth

 S
er

vi
ce

s,
 F

O
H

S
)

• 
자

영
농

을
 

대
상

으
로

 
국

립
 

농
업

보
건

센
터

의
 

조
율

 하
에

 각
 지

자
체

의
 산

업
보

건
 및

 농
업

 
전

문
기

관
이

 
농

업
인

에
게

 
농

업
보

건
서

비
스

 
제

공
• 

비
용

은
 사

회
보

장
제

도
에

서
 지

원
• 

시
사

점
은

 
국

가
가

 
예

방
방

안
 
표

준
안

 
제

시
하

여
 
재

해
통

계
, 

원
인

연
구

 
할

 
수

 
있

는
 
국

립
농

업
보

건
센

터
 필

요
, 

저
난

이
도

.저
비

용
 농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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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연
구

목
적

연
구

방
법

주
요

연
구

내
용

업
 환

경
 평

가
 및

 개
선

 기
술

 개
발

, 
보

험
할

인
 

및
 

사
회

보
장

제
도

 
활

용
하

여
 

농
업

인
의

 
참

여
유

도
, 

안
전

보
건

 기
관

 및
 전

문
가

 육
성

, 
지

역
 및

 작
물

별
 안

전
보

건
서

비
스

 제
공

본
 연

구

<충
청

남
도

 
지

자
체

 
단

위
의

 
농

업
인

 
보

건
·안

전
 

정
책

발
굴

 연
구

>
• 

과
제

명
: 

충
청

남
도

 농
업

인
의

 보
건

안
전

 실
태

진
단

과
 

건
강

권
 

보
장

을
 

위
한

 
정

책
과

제
 

발
굴

 연
구

 
• 

연
구

자
: 

명
형

남
·강

마
야

(2
0
23

)
• 

연
구

목
적

: 
공

적
 건

강
관

리
의

 사
각

지
대

인
 충

청
남

도
 농

업
인

의
 건

강
권

을
 보

장
하

기
 위

한
 

보
건

·안
전

관
리

 정
책

을
 발

굴
하

여
 제

시

•
보

건
·안

전
실

태
분

석
(경

제
활

동
 

인
구

기
반

 
근

로
환

경
조

사
 
자

료
, 

산
업

재
해

통
계

자
료

, 
농

업
인

 안
전

 D
B

자
료

)
• 

관
련

문
헌

검
토

• 
국

내
외

 정
책

동
향

 및
 해

외
현

지
사

례
조

사
• 

농
업

인
 대

상
 심

층
면

접
• 

자
문

회
의

 및
 세

미
나

• 
충

청
남

도
 농

업
인

 보
건

·안
전

실
태

진
단

-
 전

국
과

 충
청

남
도

, 
타

직
업

군
과

 농
업

인
 건

강
실

태
 및

 노
출

요
인

의
 비

교
분

석
• 

농
업

인
 

보
건

·안
전

관
리

 
관

련
 

국
내

 
정

책
현

황
분

석
  

 및
 한

계
 파

악
• 

농
업

인
 

보
건

·안
전

관
리

 
관

련
 

해
외

사
례

조
사

를
 통

한
  

시
사

점
 파

악
• 

충
청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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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사례 

1) 국내

(1) 농업인 보건·안전 관련 중앙부처의 주요 제도

농업인에 대한 보건·안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제도와 사업 및 한계를 <표 2-2>에 정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주소지가 농어촌 지

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대상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합하기 힘든 조건(임차농지 등)에 놓여있는 농업인

에게는 제도혜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하고 있다. 현행 농업

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및 농작업근로자의 안전, 질병, 재해로부터 국가가 

제도적 보호를 해주는 안전망 장치 중 하나이다. 특히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보험보다 가입 시 이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9)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만이 국고 50%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농업 경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농업인으로 

9) 농업경영체 제도의 문제점은 농지를 소유한 자와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다는 점임. 농업인에 대한 공익직불금과 각종 현금성 지원 증가로 부재지주/부정수급자들이 농업경

영체 등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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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 수 없는 농업인들의 경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후위기, 

정신건강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질병은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

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은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로 전체 약 100만 여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어 점차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건강분야 관리로서 지자체에서의 포괄적

인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4년부터 사업이 일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보험을 지원하

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약 5% 정도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

다.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노출에 의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를 실시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 

‘농업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한계, 시범사업의 한계, 인지도 부족, 산재 

적용 조건의 한계, 접근성의 한계, 인과관계 규명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농업인

들의 건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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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18년 5월 시행)에 따라 5년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으로 농업작업 사망 사고율

을 30% 저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추진전략은 안전재해 예방관리 

및 협력체계 강화이다. 추진과제는 농식품부 및 농진청의 기획·관리 역할강화, 

효율적 안전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강화, 지역단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체계 구축,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추가 지정 및 역할 확대, 농업

정책보험 사업자 등과 재해예방 협력 활성화이다. 두번째 추진전략은 농업 안

전재해 예방에 관한 실천인식 제고이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는 농업인 안전재

해예방 교육 기회 확대, 농업인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실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수행기반 강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홍보 강화이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R&D 예방사업·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이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는 위험요인별 농업작업 안전지침 및 관리기준 개발, 농업작업 

현장 위험요인 평가 및 예방조치 방안 개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인식 제고

를 위한 예방사업 확대, 스마트 안전재해관리 및 재해 예·경보 시스템 개발·시

범운영, 농업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추진, 현장 중심의 

안전재해예방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확대이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재활

지원 및 조사·평가·환류 시스템 강화이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는 재해 발생 농

업인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지원 강화, 안전재해 사고원인 조사체계 구축 및 

통계 생산 확대, 안전재해예방 관련 사업 평가·환류 강화이다. 

[그림 2-1]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따른 부문별 18개의 추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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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1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  

11) *: 지자체 자체 수행 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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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

획”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안전재해 관련 통계

자료 수집·분석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안전교육·예방사업이다. 또한 

농업안전보건센터(의료기관)와 연계를 통해 농업인의 주요 질환 조사·원인규명 

및 예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2023년 1월에 농작

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추진

단의 주요 업무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 확대와 현장 지

도 기능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농작업안전재

해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활용, 농작업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

축 운영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교육과 홍보 등 농업인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2~3).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

이지를 통해 농업인 관련 통계분석과 간행물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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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재해예방 영상(사례)

자료: 농촌진흥청(http://farmer.rda.go.kr/)에서 2023. 06.23 인출. 

[그림 2-3] 농촌진흥청의 농업인 운동처방: 예방체조 영상(사례)

자료: 농촌진흥청(http://farmer.rda.go.kr/)에서 2023. 06.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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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농촌진흥청의 간행물 중 포스터(사례)

자료: 농촌진흥청(http://farmer.rda.go.kr/)에서 2023. 06.23 인출. 

(4)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충남 농민의 농작업 안전 및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의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농업안전

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안전 조례(안)’을 2023년 3월10일에 시행하였다.

다섯 가지 안전사업으로, 작목별 작업 단계와 농작업 환경 위해요소 분석·개

선,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중심 인간공학적 편이장비 지원, 농약 노출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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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농약안전관리 실천 및 인식개선, 현장 안전지도 강화를 위한 농작업 안전

관리관 양성시범사업이다. 작목별 작업 단계 환경 위해요소 분석·개선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도비로 진행되고 있다. 작목별 작

업단계와 농작업 환경 위해요소 분석·개선 사업은 도내 16개 농업기술센터에

서 진행되고 있다.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중심 인간공학적 편이장비 지원은 

2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농약 노출검사를 통한 농약안전관리 실천 및 인식

개선은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장 안전지도 강화를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

관 양성시범사업은 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충청남도 농작업 주요 안전·재해

사업은 모두 27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은 총 9

억 4800만원이다. 이 예산은 농업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전년 대비 22%의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안전·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로 ‘충청남도 농작업안전재해예방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농약 관련 전문의 등 농업안전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자문·평가 및 현장컨설팅,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남농업안전보건센터(단국대의대)와 연계하

여 농약 노출 검사, 교육 등 농약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소와는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협력 교육 및 홍보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농작업 안전관리관 양성은 보령시 등 6개 

시군에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유대관계가 높은 지역 농업인을 안전리더로 육

성해 현장의 안전 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사업이다. 농업안전보건센터와 함께하

는 농업인 농약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농약 안전 사용 및 안전 보호구 착용 교육

을 통해 농약 노출 감소 등 농약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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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업작업 안전예방 사업(국비, 도비 사업)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현황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 컨설팅 수반사업

9개소
(천안, 아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450백만원
(국비 100%)

∘작목별 작업단계 고려 위험요
인 개선을 통한 농업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 컨설팅 수반사업

7개소
(공주, 보령, 서산, 당진, 

서천, 청양, 예산)

210백만원
(도 50%,
시군 50)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환경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조치 
통한 사고 예방 생활화 실천

밭작물 
농작업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시범

* 컨설팅 수반사업

2개소
(아산, 당진)

60백만원
(도 30%, 시군 40, 

자담 30)

∘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편이장비 
지원으로 노동부담 경감

농업인 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 안전보건센터 연계

3개소
(논산, 청양, 홍성)

90백만원
(도 30%, 
시군 70)

∘농약노출검사 및 농약안전교
육을 통한 농약안전관리 실천
제고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시범

6개소
(보령, 논산, 금산, 서천, 

홍성, 태안)

138백만원
(도 30%, 
시군 70)

∘농업인 안전리더 육성 및 지
도활동을 통한 지역별 안전문
화 확산

계 27개소 948백만원 -

자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부자료, 2023.

(4)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충청남도 보령시는 섬 등 도서 지역이 많아 공간적 사각지대가 타 시군에 비

해 다수 분포한다. 이에 보령시 보건소에서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적·비의료적 보건서비스를 살펴보았다(표 2-4). 보건소에서 시행되

는 사업들 중에는 직업인으로서 농업인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되는 사업

은 없다. 대부분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자격요건이 맞는다면 일반

적인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건소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작업 

관련된 손상이나 질환 발생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서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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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1) 일본 

가) 농업 근로 안전 정책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2017년부터 ‘농작업 안전 종합대책 추진사업’을 수

립하고, 지역별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현지 검토회 실시, 우수 사례 보고 

및 발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홋가이도 지역사례를 보면, 참여자는 (사)

일본 노동안전 위생컨설턴트회 홋가이도지부, 홋가이도 농작업안전 운동추진

본부, 농림수산성생산국기술보급과, (사)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JA지역지

부 등 관계자 등이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최근 들어 농작업 안전 교육·홍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 교육과 홍보사업은 농기계 안전 성능 위탁사업(농기계 

성능 평가)과 농기계 안전성 향상 대책강화 위탁사업(농림수산성, 식품산업에 

대한 노동안전강화 대책 추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농작업 안전 ‘리스크 

카르테’(농작업 안전 종합대책 추진사업)와 농기계별 작업을 위한 안전 관리 동

영상, ‘PUSH’형 보급계발활동 지역 실천 사례(농작업안전종합대책추진사업) 

발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43

[그림 2-5] 농기계별로 작업을 위한 안전 관리 동영상 사이트12)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nitinoki.or.jp)

지역 실천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와 관련 단체에

서 지역 관계자와 연계하여 ‘나의 농작업안전선언’으로서 개별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성 생

산국 기술보급과를 비롯하여 (사)일본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회, 농작업안전운

동추진본부(지자체별), (사)전국농업개량보급지원협회, JA지역지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12) 트랙터, 보행트랙터, 콤바인, 대형기계, 밭식재, 과수원 등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고 크릭하면 

이와 관련한 작업 상세 안내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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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나의 농작업안전선언_승용트랙터용(좌), 당근(우)13)

자료: https://www.jadea.org/houkokusho/nousagyouanzen/nousagyouanzen-h29.htm 

나) 농산촌 보건대책

일본에서는 농산촌 의료기관 편재, 농산촌 노동의 특수성, 농산촌 주민 고령

화 등의 현황에 비추어 농촌검진센터 및 건강관리 지도차 정비, 성인병 및 농촌 

특유의 감염병에 대한 건강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촌 보

건대책’의 내실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본 대책은 1984년에 마련되어 1985년

부터 실시되었는데 이는 「노인보건법」(1957년 법률 제80호)에 따라 성인병 대

책사업이 시정촌(기초지자체, 기능은 시군구, 규모는 읍면동에 해당)에서 실시

하게 됨에 따라 「농촌 검진센터 정비요강」, 「농촌 검진센터 운영요강」, 「건강관

13) 농가별로 농가특성에 따른 항목을 조심하고 주의하겠다고 체크리스트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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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지도차 정비운영요강」 및 「농촌 주민건강지도사업 실시요강」을 정하고 관계 

시정촌 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농촌 주민에 대한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으로 일반 질병과 관

련된 건강진단(18세부터 39세까지의 자 대상) 및 농촌 특유의 질병과 관련된 

건강검진(18세 이상의 자 대상),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건강상담 및 지도

로 이루어졌다.

농촌 검진센터는 농촌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에 관한 활동을 효율적으

로 전개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

되어왔다. ① 지역의사회, 보건소 등 관계단체·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할 

것. ② 지역의 병원, 진료소 및 보건소 및 의사, 진료 엑스레이 기사, 위생검사

기사, 간호사 등의 적극적 참여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③ 지구조직 

및 농협단체 등 관계단체와의 협력체제 확립과 본 시설의 의의에 대해 지역주

민 계몽활동을 도모할 것 등이다.

농촌 주민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비추어 농촌검진센터에서 건강진단, 건강관

리에 관한 사상 보급 계몽, 건강 상담 및 지도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

여 농촌보건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보건법은 2008년에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노인보건법」을 바탕으로 하는 노인보건사업(건강일지 교부, 건강교육, 상담, 

검사, 기능훈련 및 방문지도)은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병 예방 관점에서 의료보험자가 실시하는 특정건강검진14) 및 특정보

14)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에 착안한 건강검진으로, 기본적인 항목으로 질문표(복약력, 

흡연력 등), 신체계측(신장, 체중, BMI, 배둘레), 혈압측정, 이학적 검사(신체진찰), 뇨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 지질검사(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혈당검사(공복시 혈당 

또는 HbA1c), 간기능검사(GOT, GPT, r-GTP)가 이루어지며, 상세한 검진 항목으로는 심전도, 

안저검사, 빈혈검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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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지도15)와 「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시정촌이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시정촌이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오던 기본건강검진은 법률 개정 

이후 의료보험자가 행하는 특정건강검진 및 75세 이상 건강검진과 개호보험자

가 행하는 생활기능평가16)로 바뀌게 되었다.

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일본은 2017년 6월에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호보험

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개호보

험법도 개정되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호보험

사업(지원)계획의 책정, 계획에 개호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의 실천내용과 목표 

기재, 도도부현에 의한 시정촌에 대한 지원사업 창설, 제정적 인센티브 부여 

규정 정비, 지역포괄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고령자

의 존엄유지와 자립생활지원을 목적으로, 고령자가 생활해 왔던 정든 지역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의 포괄케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

다. 중증의 상태가 되어도 주거·의료·간호·예방·생활 지원이 일체적으로 제공

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향후 치매 고령

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치매 고령자의 지역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지

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15) 생활습관병의 발생 리스크가 높고 예방효과가 상당히 기대되는 자가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하는 지도

16) 생활기능체크 사항으로 문진, 신체계측, 협압측정, 의사의 판정이 있고, 생활기능검사로는 이학적

검사, 순환기검사, 빈혈검사, 혈액화학검사, 의사의 판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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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운영체계

자료: 이현옥 외(2022)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정책동향, 국민건강보험(재인용),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원문)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은 75세 이상 인

구의 증가는 완만하다. 그러나 지역에서 이들을 돌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상황에 따라 지역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이 지역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시정촌

은 2025년을 목표로, 3년마다 개호보험사업계획의 책정 및 실시를 통해 지역

의 자주성이나 주체성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

축해 가도록 해야 한다.

시정촌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는 우선 ‘지역의 과제 파악과 

사회자원의 발굴’을 통해 ‘지역 관계자들에 의한 대응책 검토’, 그리고 ‘대응책 

결정 및 실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 과제 파악과 사회자원 발굴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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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우선 일상생활권역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 파악을 하도록 한다. 지역

케어회의에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개별사례 검토를 통해 지역의 요구

와 사회자원을 파악한다.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는 의료 및 개호정보화 과정

을 거친다. 

과제로는 고령자 수요, 시민과 지역의 과제, 사회자원 과제, 지원자 과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사회자원 과제로는 개호, 의료, 정주, 예방, 생활지원으

로 나누어 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지원자 과제로는 전문직 수, 자질이나 네트워

크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사회자원에서는 지역자원 발굴

과 지역리더 발굴, 주민 간 상조협조 발굴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그림 2-8]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자료: 정형선, 2022,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와 요양병상 구조 개편, 국민보험공단 발표자료(재인용),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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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계자들에 의한 대응책 검토 과정에서는 개호보험사업계획 책정과 관

련하여 도도부현 연대와 연계 계획(의료계획, 거주안정확보계획, 기타 시정촌 

관련 계획 등) 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관련 시책(장애, 아동, 난병 시책 등)과

의 조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지역케어회의 등에서는 지역 과제에 대한 공

유를 하게 되는데 보건, 의료, 복지 지역 관계자 등의 협동에 의한 개별 지원 

검토, 지역의 공통 과제나 좋은 사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진다. 또한 연간 사

업 계획을 반영하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응책의 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으로는 개

호서비스 즉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서비스나 시설과의 균형이 맞는 기반정

비, 기존의 고령화나 이용자수를 예측한 필요량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의료 및 개호 연계와 관련해서는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체제정비와 의료 

관계 단체 간의 연대가 주 내용이 된다. 정주와 관련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용 주택 등의 정비나 주택시책 관련 거주 확보 사항을 다루고 있다. 생활

지원 및 개호 예방 측면에서는 자조(민간활력), 호조(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실

시와 사회 참여 촉진에 의한 개호 예방,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과 관련해서는 도도부현이 주체가 되어 전

문직에 대한 질적 향상과 개호직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담도록 하고 있다.

<선진 지역 사례: 니가타현 나가오카시>

니가타현(新潟県) 나가오카시(長岡市)는 작은 지역의 의료, 돌봄, 예방, 생활지원, 주거 등을 하나

의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가오카시는 일본 동북 지역의 니가타현 중부에 위치하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코시

히카리를 시작으로 하는 농업과 어업이 발달해 있으며 기계금속 관련 사업이 기반사업이다. 인구

는 281,100명으로 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이 26.4%, 75세 이상이 14.4%다.

이 지역은 지역포괄시스템을 목표로 당초 법인 주도에서 민관 공동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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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건보도원(保健補導員)제도

보건보도원제도는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보건 활동을 하는 

제도로 지역 현장의 필요로 지역 단위에서 만들어졌다. 나가노현(長野県) 스자

카시(須坂市)에서 보건 활동을 하던 보건사를 보고 지역의 부인들이 나서서 돕

고자 시작되었다. 1945년 4월에 나가노현 스자카시에 ‘보건보도원회’가 만들

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1947년에는 후생성에서 지역의 보건 지도 활동 독려

하기도 했다. 1954년 스자카시와 주변 마을이 합병되면서 ‘한 가정에 하나의 

보건보도원’을 목표로 1958년 ‘스자카시 보건보도원제도’가 만들어졌다. 이후 

나가노현 전역으로 확대되어갔다. 제1기에 154명으로 시작하였고, 제1회 전국

 2002년에 사단복지법인 나가오카복지협회가 중심이 되어 24시간 연계한 간호, 개호, 입욕, 식사 

등 서비스를 지금까지의 생활 가운데서 소지역완결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집합체를 목표로 독자적

으로 서포트 센터를 설립하게 된다. 

2004년에 법인 이외의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에 의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가오카시의 지원으로 

민간 고령자용 주택을 병설하는 등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행정, 

의료기관, 돌봄서비스 사업자, 민간사업자와 연계하여 하나로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정비를 실시하고 13개소의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우선 나가오카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13곳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센터별로 주거·의료·돌

봄·예방·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 위탁

에 의한 지역포괄지원센터(2개소)를 통한 지원, 지역밀착형,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 정기순

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고령자용 주택, 배식서비스, 지역교류공간 등 비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도 자택도 아닌 새로운 재택 간호로서 다양한 생활 스타일이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체제를 민관 협동으로 정비하여 소지역 완결형 지원 센터를 만들었다. 지역 반상회와 사업소

가 연계해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사업소가 지역에 마련되도록 노력했지만, 당초는 지역 반상회의 이해

를 얻지 못했다. 동네 축제 때 사업소를 휴게 장소로 제공한 것을 계기로 사업소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지역과의 교류가 생겨나게 되었다.

재원으로는 지역돌봄·복지공간정비 등 시설정비 교부금 6,296천 엔과 지역돌봄·복지공간정비 추

진 교부금으로 3,000천 엔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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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회에서는 보건보도원 활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71년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나가노현 국보지역의료

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당시 나가노현이 일본 제일의 뇌졸중 발생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건부, 보건보도원 등에 의해 원인을 찾는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으로 나가노현의 시정촌을 포함하여 보건보도원 등의 조직화가 촉

진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시정촌에서 조직되고 있다.

[그림 2-9] 보건보도원 제1회 전체연수회 

자료: 나가노현 홈페이지

발족 초기에는 기생충 예방, 가족계획구상에 대한 보급을 거쳐, 1950년대 후

반부터는 뇌졸중을 중심으로 한 성인병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혈압측정 등 건강

검진사업을 전 마을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19660년대 후반에는 운동, 영양, 요

양 등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걷기 운동이나 금연 활동을 해나갔다. 최근에는 고

령화 시대에 맞추어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한 각종 검진 보급과 육아 가운데 

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강좌, 고령자 대상 ‘연대 살롱’ 개최, 건강 체조 보

급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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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보건보도원이 고령자 상담 및 개별 검진 진행 모습

자료: 나가노현 홈페이지
https://www.city.suzaka.nagano.jp/contents/item.php?id=5949e17d9a52e#07

임기는 2년을 1기로 활동하며, 구청장이 추천한다. 기초지자체 시군 단위에

서 이사회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있고 그 아래에 지부 혹은 지구별로 사무국이 

다시 꾸려져 있다. 지부 혹은 지부별로도 마을 규모에 따라 다시 1~10개 그룹

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현재 33기 사자카시에는 257명의 보급원이 있고, 한 

명당 평균 78세대를 전담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고 가족과 지역에 전파하는 활동을 해나가며 시민의 건강 만들기를 

위한 연대를 이어 나가고 있다. 

마) 농촌보건연수센터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과 함께 70년대 후반에 전국 지역별로 설치하기 시

작했으며 현재도 농산촌지역주민 생활은 물론, 보건,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관계자의 재교육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선진 사례로 나가노현 사쿠시(佐久市)의 농촌보건연수센터에서는 월 2회 암, 

질환, 의료 현장에서의 분쟁 등 다양한 테마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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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민과 지역주민, 소비자도 연대하고 있는 단체인 사쿠시유기농업연구협

의회가 함께 활동을 진행해가고 있다. 사쿠시는 지역의료 활동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그림 2-11] 사쿠시 농촌보건연수센터

출처: 사쿠시 농촌보건연수센터 홈페이지 (https://nouson-rht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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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연합 유로파운드(EUROFOUND) 

유로파운드(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는 유럽연합 국제기구로서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

치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4가지의 조사를 통해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럽 27개 국가의 비교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되도록, 더 나은 노동

환경 정책이 도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3가지 방식의 Europe-Wide survey는 유럽전역의 대면 전수조사

로서 ‘근로환경조사’, ‘유럽인의 삶의질 조사’, ‘유럽기업조사’가 있음. 코로나 

19 이후, ‘삶과 일과 코로나 19’라는 전자조사 비대면 조사가 추가되었다([그

림 2-12] 참고). 특히 양적 데이터를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각 유럽국가의 

다양한 연구기관 등 통신원 네트워크를 통해 심층적 조사로 질적인 부분을 보

완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림 2-12] 유로파운드가 실시하는 4가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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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운드는 “Working Conditions and sustainable work(근로조건 및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해서 조사, 연구를 수행한다. 지속가능한 노동이란, 생

애과정에서 사람들이 장기간 일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조건을 지원(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환경은 건강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

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은 직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노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는 생애 과정의 관점 정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관련 작업환경과 일의 질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3가지 직업군

으로 나누어 근로환경 지원·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①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 생성되는 직업군, ②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직업군, ③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예: 

목수, 농업인 등)이다.

(3) 아일랜드 

가) 농업과 식품개발청(TEAGASC)과 보건안전청(HSA)

농업과 식품개발청(TEAGASC-HSA)은 1989년부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에 따라 보건안전청(HSA)

과 협업을 시작하였다.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은 연구·훈련·자문 등의 역할을 협

업하여 진행하는 것, 차이점은 농업과 식품개발청(TEAGASC)이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반면, 보건안전청(HSA)은 규제·법률 등을 통한 강

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되면서 농업인의 

개별적인 개인 건강·안전관리에서 농업인들의 총체적 건강·안전관리의 개념으

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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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식품개발청(TEAGASC)과 보건안전청(HSA)에서는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인식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직업으로서 

농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가 ‘좋은 농부’의 개념으로 전환하

는 게 중요하다. 즉, “좋은 농부는 (부지런하고 부유한 농부가 아니라) 건강한 

농부이다. A good farmer is a healthy farmer”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식개

선을 위한 방법으로 약 90% 이상을 TV, 유트뷰 등 미디어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는 농업인들과의 토론 및 농업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 농업인 행사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들의 건강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인식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며, 이민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도 발간하고 있다. 

[그림 2-13] 아일랜드 농업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주요 교육·홍보자료

농업인의 건강·안전을 위한 농업과 식품개발청(TEAGASC-HSA)과 보건안

전청(HSA) 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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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ACTION PLAN을 4년마다 수립

② 농업과 질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협업연구를 진행: 심혈관계 질환의 예

방·관리를 위해서 심혈관 질환의 건강 프로그램(Farmers Have Hearts) 

진행, 농업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배포, ‘농업인 정신

건강인식주간’, 주치의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리

③ TEAGASC․HSA․농림부․보험공단․농업조합 등으로 구성된 농업안전 파트

너쉽을 위한 5개의 위원회를 구성·진행하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안전위원

회, 여기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슈 및 소통, 자문, 정책적 결정 

진행

④ 연구결과와 정책의 연계(개입)를 위한 제도 및 지침 마련

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실천 강령, 자신의 역할 파악, 건강 및 안전체크리스

트, 농기계 안전사용 지침 등 개발·배포

⑥ 제도 및 개발된 지침의 교육·홍보, 훈련서비스 진행: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다양한 방법 활용(TV, 유트뷰 등 미디어, 농업인들과의 토론 및 

농업단체에서 발간하는 잡지, 농업인 행사 등), 중요한 것은 긍정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⑦ 농업과 식품개발청의 국가 농장 조사(Teagasc National Farm Survey):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기반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성과 지표(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지속 가능성, 혁신 등)의 시계열적 

향과 최신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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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안전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농작업 관리자, 계약자 등이 만나서 건강 및 안전 문제 
논의 의무

▷ 토지소유자, 농작업 관리자는 현장별 위험평가, 비상 연락처 세부정보가 포함된 위험 지도, 비상 
및 비상계획(예: 현장의 GPS 좌표, 지역 의사 및 응급서비스, 가장 가까운 제세동기 위치 등)의 
문서 제공 의무

▷ 보험 세부 정보 및 공공 및 고용주 책임, 역량 인증서 및 응급처치인증서, 강비유지보수 기록, 
운영위험평가 등의 사본 제공 의무

▷ 적절한 장비와 표지판(구급상자와 응급 처치 훈련 인원 목록,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 
운영과 관련된 현장 공지사항, 위험 징후 등)이 현장에 있는지 확인 의무

▷ 토지 소유자와 관리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

최근의 연구동향 및 농업인 건강 안전 이슈는 심혈관계 질환과 정신건강문

제이다.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

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며, 그 다음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농업과 심혈관계 질환 관계, 농업과 폐질환 관계, 농업과 정

신질환 관계 등에 대해 HSA-TEAGASC-대학-서비스원 등 협업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심혈관 질환의 건강 프로그

램(Farmers Have Hearts)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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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의 건강 프로그램(Farmers Have Hearts) 주요내용>

▷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심혈관 질환의 건강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남성 농업인을 대상으
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 개입임

▷ 이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IHF(Irish Heart Foundation), TEAGASC, 
HSE, Glanbia ireland의 협업으로 운영됨    

▷ 심혈관 건강 프로그램은 기본 건강 검진, 건강 행동 변화 중재 및 52주의 반복 건강 검진으로 
구성 되어있음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아일랜드 남성 농업인의 건강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인들
의 공중 보건 지식을 개선·발전시키는 것임. 지속 가능한 건강 행동 변화를 통해 심혈관계 위험
을 감소시키는 것임

아일랜드 농업인이 일반인에 비해 약 2배의 우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연

구·보고되면서 농업인의 정신건강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었다. 홍보책자 발간배

포, ‘농업인 정신건강인식주간’, ‘주치의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예방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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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아일랜드 농업인 대상 정신건강 리플렛

<정신건강 리플렛 주요내용>

▷ 농업인 정신건강 관리배경: 현재 가뭄, 사료 부족 및 재정 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음. 농업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건강 및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총체적 건강 모델’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안전, 육체적 건강이 정신 건강과 상호 연관되어 있어 
총체적으로 건강을 증진해야 함  

▷ 농업 스트레스 종류: 연구 결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농장 재정, 서류 작업처리, 열악한 
안전기준(작업환경), 과도한 업무량, 건강 악화 등 이였음

▷ 스트레스 징후

신체적 징후 정신적 징후 행동 징후

고혈압 부정적인 태도 흥미와 증거움의 상실

근육긴장 집중력 감소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격리

수면패턴장애 건망증과 혼란 과민성 및 기분변화

체중변화 의사결정의 어려움 음주, 흡연, 약물 사용 증가

저감된 에너지 불확실하거나 압도적인 느낌 유머 감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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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보호부(DoSP)의 농촌사회제도(RSS)

아일랜드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보호함은 물론 가족농과 소농보호 유지를 지

속 가능한 농업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로는 농장지원 정책 

FA(Farm Assist Policy)과 농촌사회제도 RSS(Rural Social Scheme)가 

있다. 

농촌사회제도(RSS)는 2004년에 시작하여서 2010년 9월부터 사회보호부

(DSP)가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사회 복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

는 저소득 농업인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당 19시간을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에 참여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제도이다.

농촌사회제도(RSS)의 작동체계는 사회보호부(DoSP), 사회보호부 산하 공공

기관 공단, 지역개발회사(local development company), 정부지원기구

(government supporting communities, 비용을 집행하는 공기업), 감시자, 

관찰자, 사회보장감독관 혹은 사회복지조사관(social welfare inspector), 참

여자(Participants)가 관여하고 있다(그림 2-15).

농촌사회제도(RSS)의 참가/자격조건은 최소 1ha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25세 이상인 자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어업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저소득 농업인 및 어업인, 자영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군중 번호를 보유한 자(herd number,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 스트레스 관리: 관리의 핵심 접근 방식은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임. 각 개인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깨닫거나 인식한 다음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전략을 채택
해야 함.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농업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변화가 포함
될 수 있음 

▷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전략: 사회적 참여, 건강 관련 목표(주치의와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습관 형성), 농사 위험 노출요소 파악, 규칙적인 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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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매년 3월마다 소득조사(means test)를 통과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감독관(social welfare inspector)이 독립적으로 업

무를 수행한다. 

[그림 2-15] RSS의 작동체계

아일랜드는 주당 최저 247유로(35만 원), 월 988유로(144만 원)로서 최저생

계비를 보장하고 있다. 다른 제도로부터 부족한 부분만큼 농촌사회제도(RSS)

에서 차액을 채워주는 구조이다. 농장지원정책(FA)로부터 월 평균 260유로, 

배우자 146유로, 자녀 42유로~50유로를 받는데 농촌사회제도(RSS)에서는 최

저생계비 수준까지 추가로 보장받는다.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병가사용 가능, 농촌사회제도(RSS) 수령과 동시에 연금

수령 가능(4대 보험 적용받는 직종 제외, 70% 수준의 소득만 잡음), 참가자가 

자유롭게 주당 19시간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 가능, 가족수에 맞게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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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가족수가 많을수록 소득으로 잡히는 차감액도 많아져서 지원금 높

아짐, 횟수나 연한 제한없이 최대 정년인 66세 나이까지 지원보장 등이 있다.

단순히 이 사업은 소득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보장, 활동적 복지보장 체계, 농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관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내포하는 것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농촌사회제도(RSS)의 대표사례로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를 들 

수 있다. 일명 시니어 케어센터로서 지역 내 어르신들을 돌보고 사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심,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농촌사회제도(RSS), 보건서비스청(HSE), 보건안전청(HSA), 사회보호

부(DoSP) 등 여러 부서, 여러 부처의 사업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주간노인돌

봄센터이며 총괄관리의 역할은 보건서비스청(HSE)이 담당하고 있다. 주요 특

징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제공, 예를 들어, 그룹 게임, 노래, 미술 수업, 요가, 요리수업 등

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여

② 건강 및 의료관리: 데이케어센터는 건강 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이

러한 서비스는 건강 검진, 약물 관리, 건강 교육 및 물리 치료를 포함

③ 영양 지원: 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

공,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함

④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데이케어센터는 가족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

록 어르신들을 서로 돌봐주고 가족과 노인 간의 관계를 향상, 가족과 보

호자에게도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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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제도(조례) 검토

1) 유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약칭: 유엔농민  

권리선언)(2018.12.선언)  

제4조
2. 국가는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음의 권리를 포함해 본 선언과 기타 국제 인권

법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 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b) 적절한 보건 시설, 가족계획 관련 정보, 상담 및 서비스 등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제14조
1.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시, 계절 또는 이주 노동자 등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안

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안전 및 건강대책의 적용 및 검토 단계에 참여할 권리, 
안전 및 건강 관련 대표자와 안전 및 건강위원회 대표를 선정할 권리, 위해 및 위험요소를 예방
하고, 감소시키고 관리할 대책을 적용할 권리, 충분하고 적절한 보호의류 및 장비에 접근하고 
직업안전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권리, 성추행을 비롯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
에서 일할 권리,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업무환경을 보고할 권리, 자신의 안전과 건강
을 위협하는 즉각적이고 심각한 요소가 있다는 합리적 판단이 들 경우 업무활동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어떠한 업무관련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농약이나 농업 또는 산업 오염물질 등 유해물질 또는 유독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 또는 이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국가는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인 안전하며 건강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적절한 책임 당국을 지정하고 농업, 농산업 그리고 어업 
분야의 직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정책의 이행과 국내법 및 규제를 집행하기 위한 분야간 공조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시정조치와 적절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충분하고 적절한 농
촌 작업현장의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4. 국가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기술, 화학물질 및 농업 관행에서 비롯되는 건강 및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금지 

및 제한조치 등의 예방조치
(b) 농업용 화학물질의 수입, 분류, 포장, 유통, 정보표시 및 화학물질 이용에 관한 기준, 해당 화학

물질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국가차원의 체계 또는 관계 당국이 승인한 기
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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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

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시행령, 시행규칙 (2022.12.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
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2022.6.시행)

(c) 농업용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제공, 판매, 이송, 보관 또는 처리하는 당사자가 국내 또는 기타 
안전 및 건강 기준을 준수하며, 적절한 공식 언어 또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화학물질 이용자들
과 요청 시 관계 당국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d) 화학 폐기물, 폐화학물질, 화학물질 공병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없애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안전하게 수집, 재활용, 처리하는 
적절한 체계 마련

(e) 농촌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안에 관한 교육 
및 공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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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약칭 농어촌회계법) 제5조: 농어촌 의

료서비스 개선사업(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가능((2023.7.시행)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塡)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지원
나. 농산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다. 농산어촌 여성 및 아동의 복지 증진
라. 농산어촌의 일자리 창출 지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바.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사.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의 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제16조의 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제15조의2
3. 지역사회 건강증진ㆍ건강관리서비스,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1. 교육ㆍ의료ㆍ복지ㆍ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환경보건법 제5장 제26조(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2021.7.시행)

제26조의1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

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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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2022.12.

시행)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3(농오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  운영

8)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23.03.10 시행)

제3조(예방계획) 도지사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
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예방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68

9) 민선8기 20대 전략 중 3.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사각지대 없는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

[그림 2-16] 충청남도 민선8기 20대 전략(안)

자료: 충남도청, 2022, 충청남도 민선8기 20대 전략(안)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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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및 시사점

제 2장에서의 소결 및 시사점은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제도 및 사업이 충

청남도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보완하고 해결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도출하였다. 

1) 이미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    

농업인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의 특수성과 농약, 비료 등 화학물질 노출 및 

의료시설 접근성 부족,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보건·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들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8년

에 유엔(United Nations, UN)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제 

인권법에 명시된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차별받지 않고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농민, 소작농, 원주민 및 지역사회 구

성원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 최대

한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안전 및 건강 대책의 적용 

및 검토 단계에 참여할 권리, 위해 및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관리대책을 적용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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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로 살펴본 일본의 경우, 1984년에 농산촌 보건대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7년부터는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1989년부터 농업과 식품개발청(TEAGASC)와 보건안전청

(HSA)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을 맺어 협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농업인의 건강(보건)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중앙정부는 농업인에 대한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법·

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법·제도는 최근 들

어 정비되고 있다. ‘농어업인이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어

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어

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의 복

지 및 보건의료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

로 인한 건강피해를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였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에서는 농어업작업안

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농립축산식품부가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의 국

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제도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과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

경오염에 노출된 농어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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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과의 인과성을 규명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

한 법’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2023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에서는 도지사가 5년마다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

방을 위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현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 농업인의 보건·안전에 관련된 연금과 보험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

서는 ‘농업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한계가 있어, 혜택에서 제

외되는 농업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보건과 안전 관련 제도와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혜

택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농식품기본법에서 정의한 농업인에 부합하기 힘든 조건(임차 농지 등)에 

놓여있는 농업인에게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전재해

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혜택이 제외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인안전재

해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상수준이 낮아 온전한 보험 역할을 하지 못해 가

입율이 낮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보

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주로 가족단위의 소작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제

외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호응을 얻고 있었으나 시범

사업 이후 예산 등의 이유로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다. 

일본의 경우는 농업인 외에 농촌주민까지 폭넓게 정책대상으로 보는 경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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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고 아일랜드의 경우는 농업인 기준에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단, 농업인 기준에 충족만 하면 국가가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 폭넓은 

사회보장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보

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농업인에 대한 철저한 소득조사, 경영

조사 등 기초적인 조사, 통계구축에 집중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우선 농업인의 기준에 부합하기 힘든 조건에 있는 농민들에 대한 법적인 지

원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보건과 안전관리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연금과 보험 제도의 보완과 재정 마

련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 관련해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서비

스)이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법·제도

는 마련되어 있고 관련 사업도 각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자체 지

역단위 생활공간에서 그 제도와 사업들을 잘 작동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의 주체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제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이다. 각 부처에서 농

업인과 직·간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단위들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보

건소를 통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직접 대면하여 보건관리서비스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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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

해 농업인과 직접 대면하여 교육·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로 있는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작업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연구와 농업인 대상 건강검

진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지부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농작업에 의한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직

접 대면하여 건강검진 및 설문조사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

인의 보건과 안전 관련하여 시행하는 각 부처의 사업 중에, 연구 목적은 다르지

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의 건강검진과 설문조사 같은 일부 중복되는 사례

도 있다. 다만, 환경부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는 환경오염노출에 의한 건강영

향을 다루는 과정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검진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한 검진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의 보건소의 경우 역시, 관리 대상이 농업인이기 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대상으로서 농업인만을 위한 맞춤건강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현재 각 부처에서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내용들의 유기적 통합 전달체계

와 그 사업의 주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농업인을 위한 포괄적케어

아일랜드 국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식품개발청(TEAGASC)과 보건안

전청(HSA)은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업

하여 4년마다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농업식품개발청(TEAGASC), 

보건안전청(HSA), 농림부, 보험공단, 농업조합 등으로 구성된 건강안전위원회

를 구성하여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슈 및 소통, 자문, 정책적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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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정책 결정 및 계획, 지침들은 농업식품개발

청(TEAGASC)과 보건안전청(HSA)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에서 실현되고 

있다. 농업식품개발청(TEAGASC)과 보건안전청(HSA)에서 시행하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사업의 목표와 범위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직원 및 농업인이 하는 

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웃, 가족까지 포함된다. 아일랜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관련 사업은 사회보호부(DoSP)와도 연결되어있다. 사회보호부

(DoSP)는 저소득층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에 농업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보

호부(DoSP) 산하의 지역별 공공기관 공단에서는 농촌사회제도(RSS)가 지역에

서 잘 진행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 농촌사회제도(RSS)의 모범사례 중 하나가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이다. 데이커어센터에서는 보건서비스청(HSE), 

보건안전청(HSA), 사회보호부(DoSP) 등 관련된 부처의 농업인 사업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괄관리는 보건서비스청(HSE)에서 담당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농업인 어르신들을 돌보고 사회 활동을 촉진하

기 위한 공간으로서 어르신의 건강 및 의료관리, 영양지원, 가족 및 보호자 지

원을 통해 가족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서로 돌봄 해주는 

역할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 단위의 지역포괄센터와 같은 중간조직 형

태가 있다. 본인이 살아온 마을에서 재택의 형태로 의료, 보건과 관련한 서비스

를 제공 받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 지역 현장의 필요

로 지역 주민이 보건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도 지역에서 만들어져 광역 단위를 

거쳐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 갔다.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1970년

대부터 제시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0년에 들어 정책적으로 검토하

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료, 보건·안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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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확산되었던 것은 사회보장재정 개혁과 법적근거 및 관련 계획의 마련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기관의 협조

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일본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는 우리나라의 병원의료

개념과 복지개념을 포괄한 시스템으로 주거·의료·간호·예방·생활 지원이 일체

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일랜드와 일본의 사례와 같이 포괄적 케어개념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

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케어는 농업인의 

작업 환경의 보건·안전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예방에 관한 교육,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활시설과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등 보건서비스와 돌봄과 같

은 복지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농촌사회제도(RSS) 사례

와 같이 행정단위, 농업단체 등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농업인의 인력을 활용하

거나,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지역 인력 양성 및 직업 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고

려해볼 수 있다. 

(3) 농업인 대상 보건과 안전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도심 중심으로 전국 권역별로 분포되

어 있다. 충남의 경우도 단국대 의과대학 및 병원이 위치해 있는 천안시에 있

다. 이렇듯 도심 중심으로 센터가 분포되어 있어 농업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접근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국 권역별 각 센터별로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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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건강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받기에도 한계가 있

다. 환경부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도심 중심으로 전국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건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계

가 있다. 지역 단위의 보건소 역시 농업인들만을 위한 의료보건관리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농작업 관련된 보건과 안전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받기에는 한계

가 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농업인 대상 보

건과 안전 관련 교육·홍보는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보건서비스나 검진이 제공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과 안전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일상 생활영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일본의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약 

30분 이내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상생활권 영역을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농업진흥청에서는 그동안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와 

영상 및 지침들을 개발·배포하였다. 이러한 영상과 홍보·교육자료 등 정보들은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의 일환으로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농업기술원과 농업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를 추진

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일랜드의 농업식품개발청(TEAGASC)과 보건안전청

(HSA)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인식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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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다. 지속가능한 농작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농업인들 스스로 보건과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

고 예방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인식개선 방안이 필요하

다. 좋은 농부는 부유한 농부가 아니라 건강한 농부여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중

요하다.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고, 토론 및 농업인 행사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론화 역시 중요하다.

5) 기후위기, 정신건강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인의 건강 관련 문

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27차 기후

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위기는 보건위기이며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정책의 핵심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다(2022년 11

월).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관련 작업환경과 일의 질 관련해서 중점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업군 중 

하나로 농업인을 지목하였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논밭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작업환경 및 대부분 고령자

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폭염과 같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최근 폭염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분석된 연도별 사망 자료를 보면 도시지역 보다 농촌

지역에서 사망자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

다. 충남의 경우 역시, 2023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대부분이 논밭에서 사망

하였다.    

농업인들에게 정신건강문제도 대두되었는데, 아일랜드는 최근 농업인들에게

서 발생하는 정신건강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농업인 정신건강인식주간’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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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홍보책자 발간배포, 주치의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사전예방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와 불안 낮추기 등 정신건강, 기후위기 온열질환과 같이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인의 건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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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안전 실태 진단

1. 데이터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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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근로환경 및 노출요인 비교·분석

(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 특성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1>과 같다. 

여기서 농업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중 임업 및 어업 관련 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로 정의하고, 일반직업인은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를 제외

한 취업자로 정의하였다. 

농업인과 일반직업인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농업인의 경우에 남성의 

비율은 여성의 약 2배를 차지하였다. 농업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비율이 

높은 반면, 일반직업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 비율이 낮아졌다. 

종사상 지위에서 농업인의 경우,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64.1%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업인은 임금근로자(피고용자)의 비율이 80.0%로 가장 많

았다. 

농업인의 근무기간은 30년 이상의 비율이 55.4%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업

인의 근무기간은 10년 미만의 비율이 68.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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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농업인
(N=2,347명)

일반직업인
(N=48,042명)

n % n %

성별
남성 1,473 62.8 27,299 56.8

여성 874 37.2 20,743 43.2

연령

60세 미만 618 26.3 39,956 83.2

60세~69세 773 32.9 5,694 11.9

70세 이상 956 40.7 2,392 5.0

종사상 
지위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1,504 64.1 6,271 13.1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414 17.6 1,958 4.1

임금근로자(피고용자) 75 3.2 38,422 80.0

무급가족종사자 354 15.1 1,391 2.9

근무기간

10년 미만 365 15.6 33,076 68.8

10년~29년 681 29.0 12,949 27.0

30년 이상 1,301 55.4 2,017 4.2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22.

(2)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환경노출과 생물·화학적, 인간공학적 위험 

비교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환경노출과 생물화학적 위험, 인간공학적 위험 비교

는 [그림 3-1]과 같다. 환경노출 위험에서 농업인은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의 비율이 30.0%로 일반직업인의 12.5%에 비해 높았다. 농업인은 ‘일하

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의 비율 역시 42.0%로 일반직업인

의 13.8%에 비해 높았다. 또한 ‘수공구,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비율은 

농업인이 26.7%로 일반직업인 22.4%에 비해 약간 높았다. 심한소음의 경우는 

일반직업인이 15.5%로 농업인 10.9%에 비해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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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화학적 위험에서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에 대한 위

험 비율은 농업인이 10.3%로 일반직업인의 5.8% 보다 높았다. 농업인은 ‘연

기, 흄, 가루, 먼지 등 흡입’의 비율이 18.4%로 일반직업인의 14.6%에 비해 

약간 높았다. 반면에 ‘폐기물, 체액, 실험 물질같이 감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취

급하거나 직접 접촉’과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 ‘서너와 같은 유기용제에서 

발생한 증기 흡입’은 일반직업인이 농업인에 비해 각 3.2%, 5.3%, 5.4%로 약

간 높았다. 

인간공학적 위험에서 농업인은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의 비율이 

81.0%로 일반직업인의 60.9%에 비해 높았다. ‘계속 서 있는 자세’는 농업인이 

87.4%, 일반직업인이 64.0%로 농업인의 비율이 높았다. ‘무거운 물건을 끌거

나, 밀거나, 옮김’의 비율은 농업인이 65.5%로 일반직업인의 약 2배 이였다.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역시 농업인이 66.6%로 일반직업인의 36.2%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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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환경노출·생물화학적·인간공학적 위험 비교

자료: 농업인안전365자료 저자 재구성 
* 위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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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상태 비교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주요건강상태 비교는 [그림 3-2]와 같다. 

일상활동의 제약 및 주관적 건강상태는 농업인이 일반취업자에 비해 나쁜 것

으로 나타났다.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활동의 제약이 6개월 이상 지

속된다’는 비율이 농업인은 68.5%로 일반직업인의 47.6%에 비해 높았다. ‘6

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 문제가 있다’라는 비율은 

농업인이 31.2%로 일반직업인의 8.3%에 비해 약 3.9배 높았다. ‘주간적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비율 역시 농업인이 43.5%로 일반직업인 70.6%에 비해 낮

았다. 

지난 1년 동안의 농업인은 일반직업인 보다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 근육통, 

전신피로에 대한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과 상하지 근

육통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2배 이상 건강문제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지난 2주간의 느낌(WHO-5웰빙지수)은 전반적으로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의 

비율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HO-5웰빙지수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1998년에 고안한 지수로서 주관적인 심리학적 복지를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수이다. 일반적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50점 이하이면 

우울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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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주요 건강상태 비교

자료: 농업인안전365자료 저자 재구성 
* 건강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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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안전 정보 제공 및 교육 만족도 비교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와 보건·안전교육 

및 근무환경 만족도 비교는 [그림 3-3]과 같다.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29.2%)은 일반직업인(69.0%)보다 건강·안

전 정보를 제공 받는 비율이 낮았다. 보건·안전에 대한 교육 경험 및 만족도는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교육훈련 경험이 적었으나, 교육훈련 만족도는 농

업인이 65.7%로 일반직업인의 59.3%에 비해 높았다. 

 

[그림 3-3]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보건안전 정보제공 및 교육 만족도 비교

자료: 농업인안전365자료 저자 재구성 

(5) 기타_아플 때 일한 경험 및 일한 일수

아플 때 일한 경험 및 일한 일수는 농업인이 23.1%로서 일반직업인16.3%에 

비해 높았다. 아플 때 7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는 농업인이 일반직업인 보다 비

율이 낮았으나, 아플 때 7일 이상 일한 경우는 농업인이 일반직업인 보다 높았

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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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아플 때 일한 경험 및 일한 일수 비교

자료: 농업인안전365자료 저자 재구성 

2)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 비교·분석 

(1) 산업전체와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유형별 현황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전체와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유

형별 현황은 [그림 3-5]와 같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년간의 전체산업과 농업의 산업재해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체산업에 비해 농업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의 산업 재해율은 전체산업의 약 2배를 차

지하다가 2014년~2015년 부터 점차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재해율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

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농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규모에서의 재해율이 

1.22%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 재해유형별 재해율에서 농업이 전체산업 재해율보다 높은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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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것은 떨어짐과 끼임이다. 특히 농업의 떨어짐의 재해율은 27.2%로 

전체산업의 13.3%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그림 3-5] 산업전체와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및 재해유형별 현황 비교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2007~2020)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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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비교·분석

(1) 농업인 업무상 질병17)

농업인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유병률을 비교하였다(그림 3-6). 5개년도

의 누적 유병률은 29.9%로 경상남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전라남도 

27.2% , 충청북도 25.5%,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25.3%, 전라북도 24.7%, 강

원도 22.8%, 경기도 18.4% 순서였다.  

충청남도는 농업인 업무상 질병의 유병률이 2014년도에 6.7%로 8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6] 도별 업무상 질병 유병률 비교 

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 자료(2014~2020) 저자 재구성 

17) 본 연구의 업무상 질병 범위는 순환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간질환, 신장계 질환, 눈의 질환, 코의 질환, 귀의 질환, 신경계 질환, 감염성 

질환, 피부 질환, 종양성 질환, 정신과적 질환, 구강 질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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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업무상 손상18)

농업인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

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손상 발생률을 비교하였다(그림 

3-7). 5개년도의 누적 손상발생률 15.1%로 경상남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은 충청남도 13.4%, 충청북도 13.0%, 전라남도 12.4% , 강원도 11.7%, 경기

도와 경상북도 10.3%, 제주도 2.9% 순서였다. 제주도는 2021년도에 조사지역

으로 포함되어 손상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도별 업무상 손상 발생률 비교 

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 자료(2013~2021) 저자 재구성 

18) 본 연구의 업무상 손상 범위는 긁힘/찰과상, 찔림, 타박상/멍, 삠/접질림(염좌), 베임, 신체절단, 

골절, 탈구, 근육/인대 파열(좌상), 허리/목/디스크 파열, 일시적인 의식상실(뇌진탕 등), 농약 

중독, 동물에 물림(교상),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화상, 산소결핍/질

식, 감전, 복합손상임



92

(3) 농업인 산업재해(근골격계 질환 제외)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농업인의 산업재해의 발생을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심뇌혈관질환에 의한 재해자 비율이 37.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36.4% 이였다. 최근 2-3년간 COVID-19 

대유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관련 산재 승

인사례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농업 분

야에서 발생한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산재승인 사례 중에는 COVID-19 감염

과 관련된 사례는 없었다. 감염성 질환의 89.7%에 해당하는 주된 산재 발생기

전은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등 진드기와 같은 매개동물에 의해 전염된 

급성 감염병이었다(표 3-2).

<표 3-2> 발생형태에 따른 농업인의 산재 승인 사례(근골격계 질환 제외)

구분 재해자 수 (명) 비율(%)

심뇌혈관질환 40 37.4

세균, 바이러스 39 36.4

정신질환 7 6.5

물리적인자로 인한 질병 (열사병 등) 6 5.6

소음성난청 4 3.7

유기화합물 기타 (화학물질) 3 2.8

직업병기타 2 1.9

진폐 2 1.9

직업성암 1 0.9

석면 1 0.9

작업관련성 질병 기타 1 0.9

전체 107 100.0

자료: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통계자료(20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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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충청남도 농업인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충청남도

에서 승인된 농업인 산재는 총 9건으로 이중 5건은 심뇌혈관질환이 55.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4건(44.4%)은 진드기에 의한 감염성 질환 사례였다. 

국내 농업인 산재사례에서 심뇌혈관질환 및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산재승인 

건은 79건이었다. 79건의 산재사례에 대하여 충남 지역과 충남 이외 지역에서

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

여 카이제곱 분석을 수행하였다. 

충남지역 농업인 재해자 중 여성비율은 22.2%(2명)였고 연령분포는 88.9%(8

명)가 40세 이상이었다. 외국인 재해자의 비율은 22.2%(2명)로 충남 이외 지

역(15.7%, 11명)과 비교하여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사례규모가 작고 농업분

야의 종사자 특성상 지역에 따른 인구학적 특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3). 한편,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충남지역의 농업인 산재 

재해자의 종사 업종은 농업 중에서 축산업 종사의 비율이 66.7%(6명)로 충남 

외 지역이 38.6%(27명)인 것과 비교하여 약 1.73배 높았고 이러한 업종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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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심뇌혈관질환 및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농업인 산업재해자 특성

4)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비교·분석  

(1) 농업인 업무상 질병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 어깨통증과 발진티푸스에 

대해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만인율19)을 조사하였다(그림 3-8), 어깨통증은 

부여군이 64.1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태안군 58.36, 논산시 47.23, 계

룡시 45.98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공주시로 19.1 이였다.

19) (당해년도 사고, 질병 건수)/(당해년도 가입자수) *10,000 = 1만명당 재해건수

재해자 특성
충남 외 지역 

(N=70)
충남지역 (n=9)

전체 지역
(N=79)

유의학률

성별

남 51 (72.9) 7 (77.8) 58 (73.4) 1.00

여 19 (27.1) 2 (22.2) 21 (26.6)

연령대

40세 미만 6 (8.6) 1 (11.1) 7 (8.9) 0.572

45세 ~ 49세 10 (14.3) 1 (11.1) 11 (13.9)

50세 ~ 54세 9 (12.9) 3 (33.3) 12 (15.2)

55세 ~ 59세 8 (11.4) 1 (11.1) 9 (11.4)

60세 이상 37 (52.9) 3 (33.3) 40 (50.6)

국적

외국인 11 (15.7) 2 (22.2) 13 (16.5) 0.637

내국인 59 (84.3) 7 (77.8) 66 (83.5)

업종 소분류

농업서비스업 19 (27.1) 1 (11.1) 20 (25.3) 0.028

작물생산업 21 (30) 0 (0) 21 (26.6)

종묘생산업 3 (4.3) 2 (22.2) 5 (6.3)

축산업 27 (38.6) 6 (66.7) 33 (41.8)

* 카이제곱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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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티푸스는 논산시가 25.7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태안군 22.35, 청

양군 19.32, 부여군 16.86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천안시로 

0.53 이였다. 

[그림 3-8]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근골격계 질환 및 발진티푸스 만인율 비교 

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 자료(2016~2018)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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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업무상 사고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사다리, 나무, 미끄러짐, 걸림, 헛

디딤)와 운수사고, 뱀교상 및 벌쏘임에 대해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만인율을 

조사하였다(그림 3-9). 낙상사고는 부여군이 245.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은 청양군 230.35, 논산시 206.69, 서천군 180.88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천안시로 84.42 이였다.

운수사고는 태안군이 67.6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50.24, 당진

시 47.03, 보령시 39.23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천안시로 

16.56 이였고, 계룡시는 사고 건수 누락으로 0으로 조사되었다. 

뱀 교상 및 벌쏘임’은 계룡시가 15.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10.82, 공주시 9.01, 논산시 7.37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천안

시로 0.53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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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충남 15개 시군별 낙상사고, 운수사고, 뱀교상 및 벌쏘임 만인율 비교 

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 자료(2016~2018)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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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농업용 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와 ‘인

공환경요인 노출(전류, 상세불명 등)’에 대해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만인율을 

조사하였다(그림 3-10). 

농업용 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는 태안군이 60.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54.88, 당진시 44.46, 부여군 41.54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

군은 계룡시로 7.66 이였다. 

인공환경요인 노출(전류, 상세불명 등)은 청양군이 23.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논산시 21.77, 부여군 20.15, 예산군 15.55 순서였다. 만인율이 가장 

적은 시군은 홍성군으로 7.12 이였고, 계룡시는 사고 건수 누락으로 0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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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충남 15개 시군별 농업용 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와 
인공환경요인 노출 만인율 비교 

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 자료(2016~2018)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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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약중독

충남 농업인안전보건센터에서 충청남도 농업인 1,386명을 대상(남자 809

명, 여자 577명)으로 2014년에서 2018년 동안 조사한 결과이다(그림 3-11).

급성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으며, 작목별로는 하우

스, 과수 노지(밭)에서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으며, 벼의 경우에만 여자가 남자

에 비해 높았다.   

[그림 3-11] 충남 농업인의 급성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과 작목별 증상 경험률 비교 

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 자료(2016~2018)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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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 관련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기반으로 운영되는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에 대해 [그림 

3-12]에 제시하였다.

충청남도 온열질환자는 2018년 25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74.2%로 여자 25.8%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가 78.4%로 실

내 21.6% 보다 높았다.

2023년 온열질환자 및 사망 추정자는 모두 190명으로 이중에서 사망자는 

6명이다. 사망자 대부분의 사망 장소는 논·밭·산, 비닐하우스였다. 충남 15개 

시군별 온열질환자는 예산군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천안시가 23

명, 아산시가 20명, 당진시와 부여군이 19명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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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충청남도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 비교 

자료: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내부자료 저자 재구성 



103

2. 설문조사를 통해 본 보건·안전 실태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조 사 명: 충청남도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 관련 인식 

설문조사

▶ 조사목적: 농업인 대상의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에 대한 평가와 정

책과제 의견수렴

▶ 조사일시: 2023.08.20.~2023.09.05.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직접 방문조사

▶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충남 내 15개 시·군 농업인 211명

▶ 표본추출방법: 15개 시·군 농업인 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시군별 

할당 추출법

구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합계

총합계 27,245 20,258 16,641 19,952 24,141 21,247 1,237 22,898 13,183 19,918 12,146 12,933 21,265 20,065 13,380 266,509

비중 10.2% 7.6% 6.2% 7.5% 9.1% 8.0% 0.5% 8.6% 4.9% 7.5% 4.6% 4.9% 8.0% 7.5% 5.0% 100.0%

표본
범위

10% 5% 5% 5-10% 10% 10% 1-5% 10% 5% 5-10% 5% 5% 10% 5-10% 5% 100.0%

▶ 조사기관: ㈜선인리서치 

▶ 조사기획 및 결과 분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경제산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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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성별은 남자 49.0%, 여성 51.0% 이다.

연령은 60대 미만이 36.0%, 60대 이상이 64.0% 이다. 농업 종사기간은 20년 

미만이 40.0%, 20년 이상이 60.0% 이다. 농사규모는 1ha 미만이 66.0%로, 

1ha 이상 34.0%의 약 2배이다. 

<표 3-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수 (명) 비율(%)

성별

남자 104 49.3

여자 107 50.7

전체 211 100.0

연령

20대 11 5.2

30대 11 5.2

40대 14 6.6

50대 40 19.0

60대 이상 135 64.0

전체 211 100.0

농업 종사기간

3년 미만 11 5.2

3년~5년 미만 13 6.2

5년~10년 미만 19 9.0

10년~15년 미만 15 7.1

15년~20년 미만 27 12.8

20년 이상 126 59.7

전체 211 100.0

농사 규모

1ha 미만 139 65.9

1ha 이상~3ha 미만 49 23.2

3ha 이상~5ha 미만 11 5.2

5ha 이상~10ha 미만 10 4.7

10ha 이상 2 0.9

전체 211 100.0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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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조사 결과

(1) 보건·안전 관련 제도와 사업에 대한 인지도

인지도 측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안전 관련 제도·사업 중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211명 전원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및 보건소의 ‘취약계층 맞

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11명 중 207명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및 스마트농업과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211명 중 204명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은 211명 

중 100명 이하로서 인지도가 낮은편에 속하였다(그림 3-13).  

(2) 보건·안전 관련 제도와 사업 만족도

만족도 측면에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및 스마트농업과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4.2점,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및 보건소의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이 4.18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이 4.14점,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제도’가 4.13점으로 높은 편에 속하였다. 반면에 충청남도 보

건정책과 및 보건소의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도입사업은 3.83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

센터’는 3.79점으로 낮은편에 속하였다. 

농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 및 안전 관련 제도와 사업 중 공통적으로 농

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정보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3.86점으로 나와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그림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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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3-13] 보건·안전 관련제도와 사업 인지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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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그림 3-14] 보건·안전 관련제도와 사업 리커트 만족도(평균값)

자료: 저자 작성 

제도와 사업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만족도에 대한 결측값이 많은 사업

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표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사업 자체를 제

대로 알고 있지 못하므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의 ‘산업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및 여성농업인특수건

강검진도입사업’,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 시범사업’,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및 보건소의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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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향후 만족도가 낮거나 만족도 자체를 표시할 수 없는 사업별 

원인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그림 3-15).

(단위: 명) 

[그림 3-15] 보건·안전 관련제도와 사업 만족도(결측값)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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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 취득경로

제시한 총 7가지 취득경로 중 마을 이장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한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이웃·친척·가족이 18.1%, 농업기술원 및 농

업기술센터가 15.3%, 보건소가 15.0%, 온라인 매체 11.7%, 책자 및 보고서 

8.6%, 매체 7.0% 순서였다. 여전히 농촌에서 농업인들에게 정보 전달하는 경

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마을 이장 및 이웃·친척·가족이었다. 정보전달자의 매

개체로서 이들을 활용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농촌에서는 유효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5>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 취득경로

구분 유효(명) 비율(%)

① 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45 7.0%

② 온라인 인터넷 등 매체 75 11.7%

③ 보건소 96 15.0%

④ 책자(홍보물) 및 보고서 55 8.6%

⑤ 농업기술원 및 지역 농업기술센터 98 15.3%

⑥ 해당지역 이장님 157 24.5%

⑦ 이웃, 친척, 가족 116 18.1%

⑧ 기타 ( ) 0 0.0%

⑨ 들어보지 못했다 0 0.0%

총합계 642 100.0%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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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안전 관련 제도(사업) 보완이 필요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보완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 중 1순위는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 관련 안전

장비 지원 강화’ 이였다. 2순위는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 관련 피해 규명과 

보상 강화’ 였고, 3순위는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 확대’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3-6> 보건안전 관련 제도(사업) 보완이 필요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 기반 구축 46 28 46

기존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 확대

38 27 48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 관련 행동지침 정보전달체계 구축 25 30 26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관리의 다양한 사업(서비스) 개발 17 29 25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 관련 안전장비 지원 강화 50 50 22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 관련 피해 규명과 보상 강화 35 47 44

합계 211 211 211

저자 작성

(5) 연령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연령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인지도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평균간의 분산도가 큰 사업은 충청남도

(보건정책과,보건소)의 경로당 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

리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과 농업안전보건센터 등이

다. 만족도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평균간의 분산도가 큰 사업은  충청남도(보

건정책과,보건소)의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농림축산식품

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등이다(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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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종사기간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농업종사시간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인지도 측면에서 농업종사기간에 따른 평균간의 분산도가 큰 

사업은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의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의 농업안전보건센터 등이다. 만족도 측면에서 농업종사기간에 따른 평균간의 

분산도가 큰 사업은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의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이

다. 그 외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 정보 등도 종사기간별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표 3-8).  

(7) 농업규모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와 만족도 차이

농업규모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와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도 측면에서 농업규모에 따른 평균간의 분산도가 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

터,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등이다. 만족도 측면에서 농업규모에 따른 평균간

의 분산도가 큰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업인

농약안전 관리기술 시범 등이다(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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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연령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차이

구분 F 유의확률

인
지
도

농림축산식품부_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6.597 0.000 ***

농림축산식품부_농업안전보건센터 5.425 0.000 ***

고용노동부산재보험 3.913 0.004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업인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2.698 0.032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작업안전관리관양성시범 3.660 0.007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경로당 건강증진사업 15.347 0.000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5.906 0.000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3.555 0.008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정신건강 증진사업 3.075 0.017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4.915 0.001 ***

보건복지부_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지원제도 3.431 0.010 **

농림축산식품부_농업인안전재보험및 농기계종합보험 2.704 0.032 *

농림축산식품부_여성농업인생생카드 2.483 0.045 *

농림축산식품부_농업안전보건센터 5.712 0.000 ***

만
족
도

환경부_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 등 3.092 0.017 *

충청남도(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_농약안전보관함보급 사업 2.499 0.044 *

충청남도(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_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3.674 0.007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792 0.028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시범 2.963 0.021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업인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3.085 0.017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작업안전관리관양성시범 3.972 0.005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경로당건강증진사업 3.318 0.012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3.491 0.009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6.079 0.000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정신건강증진사업 5.147 0.001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2.557 0.041 *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 정보 만족도 5.943 0.000 ***

저자 작성,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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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농업종사기간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차이

구분 F 유의확률

인
지
도

농림축산식품부_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2.359 0.041 *

농림축산식품부_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도입 2.603 0.026 *

농림축산식품부_농업안전보건센터 5.452 0.000 ***

고용노동부산재보험 3.274 0.007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업인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2.528 0.030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작업안전관리관양성시범 3.129 0.010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경로당 건강증진사업 11.633 0.000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4.302 0.001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3.477 0.005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도서지역(섬 등) 응급 구조 사업 2.887 0.015 *

만
족
도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정신건강 증진사업 2.644 0.024 *

보건복지부_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지원제도 3.802 0.003 **

농림축산식품부_여성농업인생생카드 2.621 0.026 *

환경부_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등 2.601 0.027 *

충청남도(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_농약안전보관함보급 사업 3.169 0.009 **

충청남도(농업정책과·스마트농업과)_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3.755 0.003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작목별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496 0.032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업활동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2.822 0.018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밭작물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시범 2.618 0.026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업인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2.383 0.040 *

충청남도(농업기술원)_농작업안전관리관양성시범 2.987 0.014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경로당건강증진사업 4.189 0.001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2.864 0.016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 7.866 0.000 ***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정신건강증진사업 3.705 0.003 **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 정보 만족도 6.067 0.000 ***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 정보 만족도 5.943 0.000 ***

저자 작성,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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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농업규모에 따른 제도(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차이

구분 F 유의확률

인
지
도

농림축산식품부_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2.359 0.041 *

농림축산식품부_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도입 2.603 0.026 *

농림축산식품부_농업안전보건센터 5.452 0.000 ***

만
족
도

 충청남도(보건정책과,보건소)_정신건강 증진사업 2.644 0.024 *

보건복지부_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지원제도 3.802 0.003 **

저자 작성, (*<.05, **<.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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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및 시사점

제 3장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과 충청남도의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를 일반직업인과 비교하여 진단하였다. 이에 제 3장에서의 소결 

및 시사점은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보건·안전 관련해서 보완·개선해야 

할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도출하였다.  

1)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다고 응답한 환

경·생물·화학적 요인은 온도와 진동, 화학제품·물질, 연기·흄·가

루·먼지이다.

 환경노출위험에서 농업인은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와 ‘일하지 않

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의 노출 비율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각각 

약 2.4배, 약 3배 높았다. 농업은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날씨, 

지형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농업은 계절적으로 다양한 작업을 논·밭·산과 

같이 실외에서 수행해야 한다.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

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에 비해 농촌의 냉방 시설이 열악한 여건도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농작업 특성 및 여건은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환경노

출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2023년 충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온열질

환자 발생은 주로 실외(78.4%)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주요 사망 장소는 논·

밭·산 이였다. 

생물화학적 위험에서 농업인은 ‘연기, 흄, 가루, 먼지 등 흡입’의 노출 비율이 



116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간 높았고, ‘화학제품/물질을 취급하거나 피부와 접촉’에 

대한 위험 비율은 약 2배 높았다. 충남 농업인의 급성 농약중독 증상 경험률은 

3년 동안 약 16.4%이였고, 작목별로 보면 과수와 노지(밭)에서의 경험률이 높

았다. 농작업 과정에서 비료와 농약 살포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 역시 농업인

에게 있어 중요하게 관리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농작업과 농기계 활용에 의한 

진동과 연기·흄·가루 먼지의 노출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2)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일상 활동의 제약 및 주관적 건강상태

가 나쁘다고 느낀다. 주관적인 심리학적 복지지수인 WHO-5웰빙

지수 또한 낮았다.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질병 또는 건강문제로 인한 일상 활동의 제약

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1.4배와 3.9배로 높았다. 농업인의 주

관적 건강상태도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1.6배 낮았다. 주관적인 심리학 복지지

수인 WHO-5웰빙지수 역시 일반직업인에 비해 농업인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심리적 복지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

고 대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요인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그 요인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한 농기

계 활용, 사회적 참여, 건강 관련 목표 설정, 농사 위험 노출요소 파악, 건강검

진과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등이 될 수 있다. 농업인의 정신건강 부문도 신체

적 건강과 함께 관리되어져야 할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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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은 근골격

계 질환으로서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피로이다.    

인간공학적 위험에서 농업인은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과 ‘계속 서 있

는 자세’의 비율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1.3~1.4배 높았다.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옮김’과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역시 농업인이 일반직

업인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이러한 인간공학적 위험 노출이 일반직업인에 비

해 높다보니 농업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다.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도 요통과 상지 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피로에서 농업

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었다.  

 ‘아플 때 일한 경험 및 일한 일수’ 역시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1.42배 높았고, ‘아플 때 7일 이상 일한 경우’도 농업인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농업이 주로 소규모 자영농 형태이다 보니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농작업 시기를 넘길 수 없는 작업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아프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4)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보건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

으나, 교육을 받으면 만족도는 높았다.     

보건과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2.4배 낮았

다. 교육 만족도는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 1.1배 높았다. 보건과 안전

에 대한 교육은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

들에게 보건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보다 적극적으

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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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인의 산업재해율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높았고, 재해규모와 유

형에서는 5인 미만 규모와 ‘떨어짐’의 재해율이 가장 높았다. 

농업인의 재해율은 전체산업 재해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다행히 2014년 이후부터는 전체산업 재해율과의 간격이 좁혀지고 있

다. 이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사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

았는데, 특히 농업의 경우 5인 미만 규모에서의 재해율이 가장 높았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요소에 기인할 수 있다. 소규모 농업 

사업장에서는 인력 및 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 있어 안전장비나 시설 개선

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 또한 안전 교육 및 훈련에 투자하기 어려워 

안전한 작업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식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 사업장은 정부 규제 및 법률 준수에 대한 감독의 사각지대

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농업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재해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농업의 ‘떨어짐’이다. 농

업에서의 떨어짐은 전체산업 떨어짐의 약 2배로 높았다.

6) 전국과 충남에서 모두 근골격계를 제외한 산업재해 중에서는 심뇌

혈관질환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을 제외한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은 심뇌혈관질환이 

37.4%로 가장 많았고,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36.4%로 많았

다. 감염성 질환의 89.7%가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 등 매개동물에 의한 

급성 감염병 이였다. 충남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제 2장의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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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일랜드의 농업인에게서도 근골격계 질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이였다. 아일랜드는 특히 유병률이 

높은 남자를 대상으로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건

강프로그램인 ‘Farmers Have Hearts’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핵심 내

용은 건강 행동 변화 중재인데, 지속가능한 건강 행동 변화를 통해 보건지식을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심혈관계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농

업과 보건에 관련된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7) 충청남도는 업무상 질병의 유병률이 전국 8개 시·도 중 가장 높았

다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 누적손상발생률은 

경상남도 다음으로 높았다.     

전국과 충청남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상남도의 업

무상 누적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충청남도의 누적 질병 유병률은 25.3%로 8

개 광역시 중에 4번째로 높았다. 업무상 누적 손상 발생률 역시 경상남도가 가

장 높았다. 충청남도의 누적 손상 발생률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손상

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8)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과 사고는 청양

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에서 취약하였다.

충남 15개 시·군의 농업인 업무상 질병 중에서 ‘어깨통증’의 만인율은 부여

군이 64.16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태안군, 논산시, 계룡시 순서였다. ‘발

진티푸스’에 대한 만인율은 논산시가 25.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태안군, 

청양군, 부여군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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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의 만인

율을 조사한 결과, 부여군이 245.1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논산시, 

서천군 이였다. 농업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운수사고’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

의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태안군이 67.6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당진시, 보령시 순서였다. ‘뱀 교상 및 벌쏘임’에 대해 충남 15개 시군의 만인

율을 조사한 결과, 계룡시가 15.33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공주

시, 논산시 순서였다. ‘농업용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의 만인율은 태안군이 

60.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청양군, 당진시, 부여군 순서였다. ‘인공환경

요인 노출’의 만인율은 청양군이 23.1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논산시, 부

여군, 예산군 순서였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업무상 질병과 사고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위 순서 

3위 이상에 다수 분포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한 시·군은 청양

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으로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9) 보건·안전에 관련된 기존 제도에 대해서 충남 농업인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보건·안전의 사전대책으로서 안전장비의 보급 노

력이 필요하다. 

충청남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

터와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은 농업인 보건과 농작업 안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

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나 만족도 측면에서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 인지

도를 향상시키고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효용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접근성 강화, 홍보방식의 변화, 정책보험 제도개선 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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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의료지원사업, 농림축산식

품부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과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업인의 연령, 농업종

사기간, 농업규모에 따라서 인지도, 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를 보

였다. 인구학적 속성에 따라서 제도(사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사업

내용에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농업인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6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로서 학력 수준이 

낮은 게 주요 특징이다. 이들은 주로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일 가능

성이 있다. 최신 디지털 기기 및 매체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정보소

통 약자일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이유로 AI.IoT 기반과 관련한 사업 등은 인

지도나 만족도 측면에서 낮을 수밖엔 없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분포되어 있

는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남 농업인의 보건과 농작업 안전 측면의 사업 실행 과정의 정

책적 세심함이 요구된다. 새로운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

는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농업인들이 보건안전 관련해서 우선순위로 선택한 정책 과제는 보건·안전 관

련 안전장비 지원 강화였다. 건강문제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전대책으로서 

실제 많이 사용하는 관련 장비의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 사후 대책으로서 신뢰

를 주는 정책보험이 제대로 정착될 필요도 있다. 인지도 및 만족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제 4 장

충남 농업인 건강권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1. 시사점을 통해 본 정책(개선)방향

2.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3. 시범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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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을 통해 본 정책(개선) 방향

4장에서는 국내·외 정책동향 및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개선·보완·신규로 추진해야 할 6대 추진전략과 1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4-1>은 국내·외 정책동향과 충청남도 실태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개

선)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농업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한계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다수 발

생하고 있다.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보험은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낮은 

보상체계로 인해 만족도와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충남 사

업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수혜 대상자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보건·안전에 관한 보험료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실질

적인 보상과 간단한 절차도 필요하다. 보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책정하는 손

해평가사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손

해평가사를 대상으로 한 농업안전의 이해 교육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전략 1.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전략 2.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유해환

경요인 평가 및 개선’, ‘전략 5.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피해 사후관리’를 도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업인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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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지도가 낮다. 농업인의 보건과 안전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도 인식도가 

낮다. 농업인 스스로도 보건과 안전관리에 불감증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

든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근간이 되고 있는 정책입안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아일랜드 사례처럼 좋은 농

부는 건강한 농부라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이 충남에서 통합적으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와 지역사회의 주체, 농업인을 위한 포괄적 케어, 농업인 대상 보건서

비스의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업들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및 사업 주체 선정, 행정단위, 지역사회, 민간조직이 참여하고 협업하

는 체계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권역형 환

경보건센터, 농업인안전보건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용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다 촘촘한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읍면 단위 민

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조직과 연계할 수 있다. 보건과 돌봄, 복지의 

포괄적 케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및 물리치료사의 보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질병과 상해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 혜택, 유휴 시 농장 보조, 기본보

충복지수당 지급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농업인 보건

안전지킴이 프로그램(주민자치회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시설 이용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이용과 편의성 측면의 증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

으로 ‘전략 1.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과 ‘전

략 3.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도출하였다. 

기후위기, 정신건강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인의 건강 관련 문제 해결

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인의 온열질환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발생

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농업인의 정신건강 실

태파악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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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략 3.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도출하였다.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는 환경·생물·화학적요인

(낮거나 높은 온도와 진동, 농약·비료 사용, 연기·흄·가루·먼지, 라돈과 자연발

생석면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에 대한 저감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유해요인 실태조사와 노출요인 저감에 대한 행동지침 마

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전략 2.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을 도출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요통, 상하지근육통, 전신피로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과 심뇌

혈관질환, 쯔쯔가무시증 등 감염병에 대한 사전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부

문에서는 떨어짐 등 손상에 대한 사전예방 및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부서와 환경부서의 협업으로 보건소나 읍면동 단위의 의원을 활용하여 사전

예방 및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전략 3.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도출하였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업무상 질병과 사고에서 상위 순서 3위 이상에 다수 

포함한 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의 정책입안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안전 시범사업 실시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전략 6. 

우선관리 지역(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의 시범사업 실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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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6대 추진전략

과 19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표 4-2).

‘추진전략 1.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기반 마련’의 5

개 정책과제로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와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DB 구축’,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 구성·운영’, ‘행정 내 추진체

계 기반 정비’, ‘조례 등 보건·안전 법제화’를 도출하였다.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의 내용은 작목별·규모별 작업환경

조사 및 건강상태. 정책입안자 및 농업인 대상 정책수요조사가 있다. 이때 건강

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DB자료 등을 통해 확보하고 여

기에서 확보할 수 없는 사각지대 자료는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농업

인과 농업인 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정책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신설, 

일몰, 축소, 확대, 유지 등의 개편을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인 보

건·안전 실태조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한다.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DB 

구축’의 내용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안전보건 중앙 DB 센터와 연계하여 충청남

도의 농업인 보건안전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 구성·운영’의 내용으로는 농업, 보건정

책,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농업인(농업인단체), 농기계 산업체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을 조례를 통해 부여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



132

는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충

청남도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전문위원회’의 구성원에 보건부문과 산업체부

문, 농업인 부분의 인력을 확대·개편 할 수도 있다. 또는 별도의 ‘충청남도 보

건·안전위원회’를 신규로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행정 내 추진

체계 기반 정비’의 내용은 ‘농업기술원’이나 ‘보건소’ 중에서 지역사회 주체기

관을 선정하고, 주체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련기관(부서) 및 행정단위와 민간단

위의 유기적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조례(제·개정) 등 보건·안전 법제

화’의 내용으로는 현재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의 보

완 및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와 같이 보건·안전에 대한 의무 제도

를 신설하고, 제외되는 농업인 포함 및 질병·부상·장해·사망과 관련된 사후관

리(보상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률 개정 사항으로 건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추진전략 2.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의 

3개 정책과제로 ‘작업장 유형별 유해환경요인 평가’, ‘유해환경요인 평가에 따

른 저감 방안’, ‘유해환경요인 노출 저감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을 도출하였다.

‘작업장 유형별 유해환경요인 평가’의 내용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환경노출·생물화학적·인간공학적 요인 중 온도·진동·화학

물질(농약/비료)·지질학적요인(라돈·자연발생석면)·먼지·통증을 주는 자세 등

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충청남도의 다 재배 작목, 특화작목 중심의 심도 있

는 유해환경 요인 평가 및 개선이 필요하다. ‘유해환경요인평가에 따른 저감 

방안’과 ‘유해환경요인 노출 저감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은 유해환경요인 평가 

결과에 따라 불편한 농작업 환경 개선 컨설팅 및 지원, 안전농기계 보급 등 안

전장비 지원 강화, 행동 지침을 제작하는 내용이다. 행동지침은 농촌진흥청의 

매뉴얼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다발생 재해현황을 접목하여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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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3.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의 5개 정

책과제로 ‘농업인 보건안전 전문 인력 양성’, ‘농작업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농업인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인 보건관리 대비’, ‘농

업인 보건안전 수요맞춤형 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를 도출하였다. 

‘농업인 보건안전 전문 인력 양성’은 농업안전보건기사(기존), 농작업안전관

리관(기존), 농업인보건관리관(신설)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때 

시니어 전문가 인력 및 간호사, 요양사, 이장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농작업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의 내용은 농작업 보건안전 응급조치를 위한 핫라인

(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업인보건관리사-소방서-지역의원(대학병원, 공

공의료원)-경찰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인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의 내

용은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치료재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건소 물리치료사 및 지역 의원(전담)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

다. 농작업에 의한 손상 및 질병기간 동안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필요한데, 

현재 시범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면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인 보건관리 대비’의 내용은 온열질환 사전예방 행동

지침 및 응급처치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농작업 관련 감염

병 예방 행동 지침 마련이다. ‘농업인 보건안전 수요 맞춤형 교통수단 지원서비

스 강화’의 내용은 현재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따르릉 택시, 100원 택시 등 

기존의 어르신 교통서버시 사업을 연계하여 의료 및 복지 기관의 접근성을 높

이는 것이다. 

 ‘추진전략 4. 충남 농업인 인식개선 강화’의 2개 정책과제로 ‘관련 기관 공

무원 교육·홍보’,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도출하였다. ‘관련 기관 공무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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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홍보’의 내용은 공무원 교육시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

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는 여성인 특수건

강검진, 생생카드, 농업안전보건센터, 감염병 관리단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소

개하고 해당자에게 이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10개 

국어로 제작한 다문화 농업인 관련 홍보·교육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 농

업인에게 홍보·교육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보

건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농업인의 보건·안전에 대

한 교육 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되는 농업안전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사업마을 선정 등으로 인센티브 

부여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농림축산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여성농업인 편이

장비사업, 농작업 보호장비지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1인에게 혜택이 주어

지는 사업연계 부여가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연계 안전 

교육 수료증 제출시 안전보호구와 편이장비 지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안전교육 이수시에 농업인안전재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농업

인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을 가입할 때와 안전교육을 이수할 때 마다 ‘마일리지’

를 부여하여 지역에서 물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추진전략 5.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피해 사후관리’의 2개 정책과제로 ‘보험 

사각지대 농업인 구제방안 마련’, ‘농작업에 의한 손상 및 질병 발생시 보험창

구 컨설팅 및 지원’을 도출하였다. 중앙정부 제도 및 보험 사각지대 농업인의 

실태파악을 통해 농업인 기준 확대 및 재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인 어

르신들에게 문제 발생시 관련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문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추진전략 6. 우선관리 지역 시범사업 실시’의 2개 정책과제로 ‘충남 농업인 



135

보건·안전 시범사업계획 수립’,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 시범사업 실시 및 평

가, 확대’를 도출하였다. 중앙정부 제도 및 보험 사각지대 농업인의 실태파악을 

통해 농업인 기준 확대 및 재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업인 어르신들에게 

문제 발생시 관련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문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

사업 실시 후 평가와 한계점 및 보완점을 도출하여 개선한 후 시범지역을 확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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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사업(안)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과제 중에서 우선관리 지역(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제시하였다. 시범사업 내용

은 도출된 정책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제시 하

였다. 

1) 사업배경 및 목적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비율이 높

으나 건강관리 관련 현행제도의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업인의 보건·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한계와 문

제점은 보완하여 타 시군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온도·진동·화학제품(농약/비료)·연기·흄·

가루·먼지 등 환경노출·생물화학적 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음 

▶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계속 서있

는 자세,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등 인간공학적 위험의 비율이 

높음

▶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일상 활동의 제약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끼며, 주관적인 심리학적 복지지수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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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요통,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피로)임

▶ 농업인의 산업재해율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규모와 유형별로

는 ‘떨어짐’의 재해유형이 가장 높음

▶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보건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으

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만족도는 높음

2) 사업대상 및 범위

▶ 우선관리지역(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의 농업인 

<참고> 충남 15개 시군의 모든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십만명당)
우선관리지역의 모든암(C00-C96)의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살펴보면, 
태안군이 인구십만명당 325명, 논산시가 인구십만명당 321.6명, 청양군이 인구십만명당 309.6명, 
부여군이 인구십만명당 308.8명 순서로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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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체계

(1) [1안] 농업기술원 관리주체

가)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11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 5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의 2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나) 농업기술원 관리주체로서의 법적 근거

▶ 충청남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충청남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조례 운영주체

▶ 충청남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교육 제공 핵심기관

▶ 충청남도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사업 추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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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행정추진 체계)

▶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충청남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전

문위원회) 구성·운영

 기존 위원에 보건정책,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 및 보건 전문가, 농업

인, 농기계 업체 등 인력 보강·확대한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 논의 및 결정

▶ 전달체계

 충남도청 농정과-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작업안전관리관(농작

업보건관리관)-읍면동 농업인 보건안전지킴이, 이장 등(현재 추진되

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시군 역량 강화사업, 농촌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 활용)

▶ 협업체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농협(보험)과 지역의원(대학병원), 보건소,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충남 감염병관리단, 소방서,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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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안] 시·군 보건소 관리주체

가) 법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의 2

나) 보건소 관리주체로서의 법적 근거

▶ 농업인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근거는 없음

다) 전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행정추진 체계)

▶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충청남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전

문위원회) 구성·운영

 기존 위원에 보건정책,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 및 보건 전문가, 농업

인, 농기계 업체 등 인력 보강·확대한 민관협력위원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 논의 및 결정

▶ 전달체계 

 충남도청 보건정책과-보건소-보건지소-읍·면 돌보미, 이장 등(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농촌주민 생활돌봄 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 활용)

▶ 협업체계

 보건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농협(보험), 지역의원(대학병원), 권

역형 환경보건센터, 충남 감염병관리단, 소방서,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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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내용

(1)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기반 마련

▶ 농업인 보건안전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조사대상: 시범사업 해당 시군 공무원 및 300 농가 

 조사내용: 작목별·규모별 작업환경조사 및 특성조사. 건강실태조사, 

해당 공무원과 농업인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실태보고서 발간 

※ 건강자료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

보건연구원 조사자료, 농촌진흥청의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 

등으로 우선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데

이터를 생산 

※ 충남도내에서는 도민들의 환경노출과 건강자료 DB를 ‘권역형 환

경보건센터’에서 구축하고 있으므로 연계(단기적) 고려. 장기적으

로는 농촌진흥청의 중앙DB 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고려 

▶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정책,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 및 보건 전문가, 농업인, 농기계 업

체 등 구성원 보완

 1안) 현재 농업기술원의 ‘충청남도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전문위원

회의 구성원 확대·개편. 2안) ’충청남도 보건·안전위원회‘ 신설 구

성·운영  

▶ 「청양·태안·논산·부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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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

▶ 작업장 유형별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컨설팅

 조사대상: 시범사업 해당 시군 공무원 및 300 농가 

 조사내용: 작목별·규모별로 환경노출·생물화학적·인간공학적요인 

평가(충남 다 재배 작목, 특화작목 중심의 심도있는 유해환경 요인 

평가)를 통해 불편한 환경개선 컨설팅 및 지원, 안전농기계 보근 및 

안전장비 지원(시니어 인력 및 농업보건관리관 활용)

▶ 유해환경요인 노출 저감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

 농촌진흥청 매뉴얼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다발생 재해현황을 접목

하여 행동지침 제작 및 배포 

 지질학적 요인: 라돈, 자연발생석면(충남도청 생활환경보건팀)

 환경노출: 온열질환(충남도청 보건정책과, 보건소, 농업기술원), 감

염병(충남도청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원) 

 화학물질: 농약·비료, 작목별로는 하우스·과수 노지(밭)가 높음(농업

기술원)

 인간공학: 농작업 자세,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등(농업기술원)

(3)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 농작업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

 농작업 보건안전응급조치를 위한 핫라인(콜센터)구축

▶ 농업인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보건소(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읍면동 간호사, 요양사 활용, 지역의

원 전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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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건강관리서비스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사후건강관리서비스 연

계(충남도청 생활환경보건팀,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농작업에 의한 손상 및 질병 기간 동안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지역사

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시군역량 강화사업, 농

촌 주민 생활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 농업인 보건안전 수요맞춤형 교통수단 지원서비스 

 충남의 따르릉 택시, 100원 택시 등 기존의 어르신 교통서비스 연계

하여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접근성을 높임

(4) 농업인 인식개선 강화

▶ 관련 기관 공무원 및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공무원 교육시 프로그램 추가(교육 이수 의무화)

 다문화 농업인 관련 교육홍보(지역별 다문화센터 연계 안전프로그램 

운영) 

 보건안전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

입과 교육 이수시 마일리스 부여 및 보험료 할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제도 소개 및 해당자 이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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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인 보건안전피해 사후관리

▶ 농작업에 의한 손상 및 질병 발생시 보험청구 컨설팅 지원

 농업인 어른신들에게 손상 및 질병 발생시 관련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

▶ 책정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농업인 이해도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보건·안전관리관의 주요 역할> 
- 작업환경조사 및 특성조사 지원 
- 농업인 건강상태 실태조사 지원
- 특성 및 실태조사에 따른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 안전농기계 및 장비 컨설팅
- 보건안전을 위한 농작업 자세, 농약/비료 노출저감, 라돈·석면 노출 저감 등 행동지침 맞춤형 

교육
- 농작업 응급상황(중증 및 사망) 발생시 사고발생부터 사후관리(보험)까지 핵심지원
- 농업안전재해보험 청구 자문 및 지원

5) 재원마련(안)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고려  





 제 5 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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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건·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안전관리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노출요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인이 일반직업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다고 응답한 환경·생물·화학적 요인은 온도와 진

동, 화학제품·물질, 연기·흄·가루·먼지였다.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은 반복적인 

손·팔동작, 서있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 이동 항목에서 농업인의 

노출 위험 비율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높았다. 농업인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일

상 활동의 제약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느꼈고, 주관적인 심리학적 복

지지수인 WHO-5웰빙지수 또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농업인이 일반직업인에 

비해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겪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요통, 상지 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피로이다. 이는 농업이라는 작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농

업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논·밭·산 등 실외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실내에

서 수행하면서 높거나 낮은 온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농작업과 농기계 

활용 과정에서 연기·흄·가루·먼지 노출뿐만 아니라 비료와 농약 살포를 통한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노동 집약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의 특

수성으로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또한 더 높을 수 있다.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를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인의 산업재해율

은 일반직업인에 비해 높았고 재해규모와 유형에서는 5인 미만 규모와 떨어짐

의 재해율이 가장 높았다. 농업인의 대다수는 가족단위 형태의 소규모 농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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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인력 및 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전장비나 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거나 안전교육 및 훈련에 투자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소규모 농업 작업장은 정부 규제 및 감독의 사각지대라는 점

에서 소규모 농업 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국과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충남은 업무상 질

병의 유병률이 전국 8개(농업인이 다수 분포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가 점

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5개년도 질병 누적 유병률은 네 번째로 높았다. 

업무상 손상 누적 발생률은 충남이 두 번째로 높아 손상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충남 15개 시군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의 만인율은 부여

군에서 가장 높았고, 발진티푸스의 만인율은 논산시가 가장 높았다. 낙상사고

의 만인율은 부여군이 가장 높았고, 운수사고는 태안군이 가장 높았다. 뱀교상 

및 벌쏘임의 만인율은 계룡시가 가장 높았고, 농업용 기계와 신체적 접촉사고

의 만인율은 태안군이 가장 높았다. 인공환경요인 노출의 만인율은 청양군이 

가장 높았다. 충남 15개 시군의 업무상 질병과 사고를 비교·분석한 결과, 상위 

순서 3위 이상에 다수 분포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은 청양군, 태안군, 논

산시, 부여군 이였다. 4개 시군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농림축산식품부

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 농업인들의 인지도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다. 이에 농업인에게 효용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홍보

방식의 변화, 접근성 강화, 정책보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의 제도나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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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선과 사업에 대한 신규 발굴과 보완이 시급하다. 최근 기후위기, 정신건강

과 같이 새롭게 부각되는 농업인의 건강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

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6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추진전략 1’은 ‘추진전략 1’은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

진 기반 마련‘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5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5개의 

정책과제는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신규]’,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DB 구축[신규], ‘충청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 구성·운영[기존보완]’, 

‘행정 내 추진체계 기반 정비[신규]’, ‘조례(제·개정) 등 보건안전 법제화[기존

보완]’이다.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 기반 마련‘이며 이

를 수행하기 위한 5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5개의 정책과제는 ‘농업인 보건안

전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신규]’, ‘농업인 보건안전 실태 DB 구축[신규], ‘충청

남도 농업인 보건안전위원회 구성·운영[기존보완]’, ‘행정 내 추진체계 기반 정

비[신규]’, ‘조례(제·개정) 등 보건안전 법제화[기존보완]’이다. 

‘추진전략 2’는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을 위한 유해환경요인 평가 및 개선’

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3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개의 정책과제는 

‘작업장 유형별 유해환경요인 평가[신규]’, ‘유해환경요인 평가에 따른 저감 방

안 마련[기존보완], ‘유해환경요인 노출 저감을 위한 행동지침 마련[신규]’이다. 

‘추진전략 3’은 ‘충남 농업인 밀착형 보건복지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5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5개의 정책과제는 ‘농업인 

보건안전 전문 인력 양성[신규]’, ‘농작업 응급의료 전달체계 구축[신규]’, ‘농업

인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신규]’, ‘새롭게 대두되는 농업인 보건관리 대비[신

규]’, ‘농업인 보건안전 수요맞춤형 교통수단 지원서비스 강화[신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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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4’는 ‘충남 농업인 인식개선 강화’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2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개의 정책과제는 ‘관련 기관 공무원 교육·홍보[신

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기존보완]’이다.

‘추진전략 5’는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피해 사후관리’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

한 2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개의 정책과제는 ‘보험 사각지대 농업인 구

제방안 마련[신규]’, ‘농작업에 의한 손상 및 질병 발생시 보험청구 컨설팅 및 

지원[신규]’이다. 

‘추진전략 6’은 ‘우선관리 지역(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 시범사업 실

시’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2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개의 정책과제는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 시범사업계획 수립[신규]’, ‘충남 농업인 보건안전 시범

사업 실시 및 평가, 확대[신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청양군, 태안군, 논산시, 부여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리주

체와 전달체계는 사업들이 구동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원이 관리주체가 되는 방안과 시군 보건소가 관리주체가 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 농업기술원의 관리주체로서의 법적근

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서 관리주체와 전달 및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

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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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추

진전략 및 정책과제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남 농업인의 보건·안전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활용한 데이터

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었던 데이터는 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제6차 경제활동 인구기반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 고

용노동부 산업재해통계자료, 농업인 안전 중앙 DB센터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각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달리 생산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조사 기

간 및 항목, 그리고 해상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근로환경 및 노출요인 비교·분석은 농촌진

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활용하였고,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산업재해에 

대한 비교분석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런데 농촌진흥청과 고용노

동부의 자료는 지자체 구별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농업인과 일반직업인의 

특성 분석만 활용할 수 있었다. 전국과 충남 및 충남 15개 시군의 비교가 가능

한 자료는 농업인 안전중앙DB센터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정의한 업무상 질병

과 손상·사고 자료를 통해서만 전국과 충남 및 충남 15개 시군의 현황을 비교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와 함께 지역사회건강조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DB자료 등과 같은 자료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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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에서 확보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자료들까지 추가적으로 활용한 실태조

사를 통해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책과제로 도출한 ‘조례(제·개정) 등 보건·안전 법제화’는 

농업인의 조건 한계 및 제외되는 농업인 포함, 질병·부상·장해·사망 관련된 사

후관리 부분을 산업재해처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한계이다. 우선은 「충청남도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전담부서 및 

역할, 보건·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보건·안전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인력양

성, 홍보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는 현재 공주시와 아산시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

데,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보건·안

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우선관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시범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공감대가 형성된 후 법률개정을 건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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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지

충청남도 농업인 대상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 관련 

인식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 실태진단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

책과제 발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20세 이상 농민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 인식과 만족도, 정보구득 방법,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의

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농민들의 건강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

의 모든 응답과 개인의 인적사항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되지 않

습니다. 

또한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

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

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8월

※ 주관기관 충남연구원 연구책임: 명형남 연구위원(이메일: 000@cni.re.kr)

                             강마야 연구위원(이메일: 000@cni.re.kr)

※ 수행기관: 선인리서치 



162

다음 빈칸을 기입해 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는 ○ 표 또는 √ 표 해주십시오.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현 거주지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농업 종사기간
① 3년 미만 ② 3년 ~ 5년 미만 
③ 5년 ~ 10년 미만 ④ 10년 ~ 15년 미만 
⑤ 15년 ~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농사 규모  
① 1ha 미만     ② 1ha 이상 ~3ha 미만 
③ 3ha 이상 ~ 5ha 미만 ④ 5ha 이상 ~10ha 미만  
⑤ 10ha 이상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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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에 대한 인식
도와 만족도

1-1. 귀하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농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안전 관련 제도와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예” 라고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제도(사업) 내용  예 아니오

보
건
복
지
부

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지원제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
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대상
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

 외국 국적 농민은 2022년부터 적용

①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농업인 안전보험
 농사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질환 등을 종합적으

로 보장하며, 진단비,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
① ② 

농작업 근로자 안
전보험

 농업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이 다쳤을 때 보상금을 지
급하는 제도이며, 가입 대상이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
인 점이 특징

① ② 

농기계 종합보험
 농기계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 보장

하며, 농기계의 손상, 농기계로 인한 사용자 손상 비
용 등을 지원

① ②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도입

 51~70세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검진 2022년부터 시범사업시행(9,000명 대상, 자부
담 10%)

 충남은 공주시 등 9개 시군에 시범사업 실시

① ②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

 자부담을 포함하여 15만원 지원 ① ② 

농업안전보건센터

 강원대: 농업인 허리질환
 조선대: 무릎골관절염 질환
 경상대: 상지 근골격계 질환
 단국대: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충남)
 제주대: 농작업 손상 감시체계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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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도(사업) 내용  예 아니오

고
용
노
동
부

산재보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보험지원 ① ② 

환
경
부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노출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
사, 역학조사  실시

① ②

충
청
남
도
(농
업
정
책
과·
스
마
트
농
업
과)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농약에 접근을 어렵게 해 극단선택을 예방하고자 잠
금장치가 달린 캐비닛형 농약함을 보급

① ②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읍면의 낙후된 유휴공간을 여성농업인들의 배움과 
휴식의 공간으로 리모델링

① ②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탁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① ②

충
청
남
도
(농
업
기
술
원)

작목별 맞춤형 안
전관리 실천시범

 작목별 작업단계 고려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농업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

① ②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환경 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
조치 통한 사고예방 생활화 실천

① ②

밭작물 농작업 안
전관리 및  작업환

경 개선시범

 농업인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편
이 장비 지원으로 노동부담 경감

① ②

농업인 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농약노출검사 및 농약안전교육을 통한 농약안전관리 
실천제고

① ②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시범

 농업인 안전리더 육성 및 지도활동을 통한 지역별 
안전문화 확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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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서 농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안전 관련 제도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정도에 체크하여 주십시오(1-1번 문항에서 “예”로 답변한 문항만 작성).

구
분

제도(사업) 내용  예 아니오

충
청
남
도

(보
건
정
책
과·
보
건
소)

경로당 건강증진
사업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
방·교육 등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① ②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사업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
강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① ②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
층 의료비 지원

① ②

도서지역(섬 등) 
응급 구조 사업

 도서지역 응급의료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으로 신
속·안전한 응급서비스 제공

① ②

정신건강 증진사업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정신건강 도모
① ②

AI·IOT 기반 어르
신 건강 관리

 AI·IOT 기반, 스마트기기(앱)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
스 제공 

① ②

구분 제도(사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지원  제도 ① ② ③ ④ ⑤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① ② ③ ④ 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입 ① ② ③ ④ 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① ② ③ ④ ⑤ 

 농업안전보건센터 ① ② ③ ④ 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① ② ③ ④ ⑤ 

환경부  역학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등)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① ② ③ ④ ⑤ 

 여성농업인 쉼터조성 ① ② ③ ④ 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① ② ③ ④ 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① ② ③ ④ 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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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정보구득 방법 및 만족도

2-1. 귀하는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사고 및 건강피해 예방·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등)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접하고 계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① TV, 라디오, 신문 등 매체    ② 온라인 인터넷 등 매체

③ 보건소   ④ 책자(홍보물) 및 보고서      

⑤ 농업기술원 및 지역 농업기술센터    ⑥ 해당지역 이장님

⑦ 이웃, 친척, 가족    ⑧ 기타(                 )    

⑨ 들어보지 못했다

2-2. 귀하는 농업 활동에 관련된 보건·안전에 대한 정보(사고 및 건강피해 예방·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구분 제도(사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밭작물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시범

① ② ③ ④ ⑤ 

 농업인 농약안전 관리기술시범 ① ② ③ ④ ⑤ 

 농작업안전관리관 양성시범 ① ② ③ ④ ⑤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보건소)

 경로당 건강증진사업 ① ② ③ ④ 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① ② ③ ④ ⑤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도서지역(섬 등) 응급구조사업 ① ② ③ ④ ⑤ 

 정신건강 증진사업 ① ② ③ ④ 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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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충청남도 농업인의 보건·안전관리 제도(사업) 보완 우선순위

3.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되는 농민 대상 보건·안전 관련 제도(사업)에 있어 가장 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우선 순위대로 3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제도(사업) 우선 순위 

① 농민 대상 보건·안전관리 정책(사업) 추진 기반 구축
   (법, 제도, 전담조직 등 강화)

② 기존 농민 대상 보건·안전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 확대

③ 농민 대상 보건·안전 관련 행동지침 정보전달체계 구축
   (사고 및 건강피해 사전예방 정보제공 및 교육)

④ 농민 대상 보건·안전관리의 다양한 사업(서비스) 개발

⑤ 농민 대상 보건·안전 관련 안전장비 지원 강화

⑥ 농민 대상 보건·안전 관련 피해 규명과 보상 강화

⑦ 기타 (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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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농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 

※ NH농협생명 약관(2023년 1월 기준) 

<농업작업 관련 질병 분류표 _ 대상질병명>

피부염 및 습진 / 두드러기 및 홍반 / 유기용제의 독성효과 / 지방족 및 방향족탄화수소의 할로겐 
유도체의 독성효과 / 부식물질의 독성효과 /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근육 장애 / 윤활막 및 힘줄장애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 기타 연조직장애 / 기타 관절연골장애 
/ 인대장애 / 관절통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경추상완증후군 / 팔의 단일신경병증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 일광에 노출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리티푸스 /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 급성A형 간염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급성 회색질척수염 / 일본뇌염 / 홍역 /  볼거리

탄저병/브루셀라병/랩토스피라병/성홍열/수막알균수막염/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재향군인
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발진티푸스 등

<특정질병 분류표>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기타 연조직장애

기타 관절연골장애

인대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경추상완증후군

팔의 단일신경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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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염병 분류표>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상세불명의 시겔라증/장출혈성 대장균감염/급성 A형 간염

파상풍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급성 회색질척수염 / 일본뇌염 / 홍역 / 볼거리

탄저병/브루셀라병/랩토스피라병/성홍열/수막알균수막염/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재향군인
병/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발진티푸스

리케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 리케차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 신장증후군을 동반한 출혈
열 / 말라리아





집필자

연구책임 명형남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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