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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U 변화감시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change, 
EMCC)의 수산공동정책(European Union’s Common Fisher-
ies Policy, EU CFP)은 유럽 수산생명자원관리의 현대화와 지
속적인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장단기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O’Mahony and Van Ark, 2003). EMCC의 CFP
는 회원국의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적인 우
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기술을 개발하여 업계의 이익
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 EU 회원국의 전통적인 어업활동 위
주로 이뤄지던 기존 어업 활동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시
대를 맞아 비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산물의 양과 질, 그리
고 저렴한 가격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지난 세기 후반에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CT 
분야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뤄졌다. IT (Information technolo-
gy)와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혼
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ICT는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실시간, 입체적 정보활용방식으로 자리잡았다(Inklaar 

et al., 2005). EU의 CFP는 ICT기반 정보생산자와 소비자의 쌍
방향 통신수단으로 가맹국에 당면한 수산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무선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라 수산업계는 자발적으로 ICT를 개별적으로 
진행중인 수산생명자원의 모니터링 기법들을 통합하는데 활용
되거나, 인터넷 발달에 힘입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정보교환
을 보다 신속, 정확, 쉽게 전달되도록 적용되었다. 하지만, 초기
에는 영세한 규모에다 고령화와 여성화가 나타나는 EU 가맹국
의 어업인들에게 ICT 습득은 어렵다고 느껴졌다. 게다가 EU 주
도하에 시도되는 포괄적인 ICT 적용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기
술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민들은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기에 생산활동의 침체로 인해 ICT에 대한 신규투자가 
힘들었고, EU 차원에서 지원도 충분치 못한데다, 규모가 다른 
업체간 투자에 대한 정보공유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 EU의 변화감시센터(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change, EMCC)는 가맹국 수산업 부흥을 위해 적극
적인 ICT도입과 해양환경개선을 양대 목표로 삼았다. 보다 많
은 어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EMCC의 미션을 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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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ICT기반 수산업 구조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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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System of Fisheries Management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fishing industry in Europe has faced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challenges. Since the early 2000s, a key tool in 
addressing these challenges has bee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which has helped to modernize fishery 
systems in European Union (EU) countries. The ICT used in EU fisheries can be categorized broadly as 1) macro-technologies 
such as satellite and other remote sensing technologies in combination with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2) micro-technol-
ogies adapted for fishing vessels such as echo sounders, ship navigation devices, and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to connect 
fishermen and consumers, and 3) onshore micro-technologies related to internet technology and mobile devices. The 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Change has used ICT to effectively manage fisheries bio-resources. This use of ICT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nd competent fisheries in the 2000s, even though the knowledge-sharing practices involved are con-
trary to the long tradition of autonomy within the fisher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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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2002년까지 수행한 ICT 성공사례를 발간했다. 이
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수산생명자원의 안정적 관
리를 위해 ICT를 현장에 적용했고, 유럽 공동수산정책(Com-
mon fishery policy, CFP)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뒷받침을 지워 
한 바 있다(Markus, 2010). 본 논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 나타
난 유럽 수산업의 해양환경악화, 경제적 이익감소, 사회적 어민 
복지 증가 등의 요구를 극복하기 위한 유럽의 ICT기반 수산생
명자원 관리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CT 적용을 위해 
연구와 조업중인 선박에서 실시간 정보생성과 공유활동, 수산
업 종사자들간의 의사소통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개선, 소비자
와 생산자간 실시간 정보공유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    황 

환경 요인 

일반적으로 수산업계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해양환경, 관
련 정책, 경제구조,  사회적 압력 등을 꼽을 수 있다(O’Mahony 
and Van Ark, 2003). 이러한 요인들은 단일요인 혹은 복합요인
으로 작용하여 EU 가맹국에  영향을 미쳤다(Cooke and Cowx, 
2004). 20세기 후반까지 EU 국가는 풍부한 수산자원의 공급이 
이뤄지는 자연입지로 인해 높은 성장을 보였다. 반면,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뒤, 자원의 남획과 환경오염의 
심화로 인한 점차 어획량의 감소가 나타났고, 이로써 수산생명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정부와 환경단체 및 수산 연구기관들은 지속 가능
한 수산생명자원 활용을 위해서 정비방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
한다. EU는 CFP를 통해 대내외 수산환경 악화에 대한 장기적
인 대응책을 논의하여, 기존의 성장위주의 정책방향을 수정하
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
원의 남획을 막고자 했고, 가맹국간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업을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했고, 어구의 선별성 및 효율성 증대 기술, 어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의 아젠다로 정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했
다(Banks et al. 2001). 특히, 해양 보호구역(marine and coastal 
protected area, MPA) 등을 설정하여 어장의 휴식년제를 EU 
가맹국에 도입했다(Rätz et al., 2010a). EU는 MPA 지정에 관
해 Natura 2000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특별보전해역(SACs, 
special areas of conservation)과 특별보호구역(SPAs, special 
protection areas)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차 확대해 나갔다
(Chape et al. 2005; Hastings and Botsford 2003) (Fig. 1). CFP
는 가맹국 조업 선박에 어획 할당량을 설정했고, 조업시설의 현
대화를 유무선 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고자 했다. 비록 MPA 지정해역의 해안
선을 따라 어선의 조업활동은 제한 되어졌으나, 연안 생태계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보호노력이 요구됐다(Cicin-Sain and 
Belfiore 2005; Juanes 2001). 이와 관련 조업활동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관련업계는 MPA지정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방법
을 찾아야 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수요가 높은 양질의 
수산물을 취득 확대, 어촌의 생태계 가치를 알리는 관광상품확
대,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과학연구 수행을 통해 보완코자 했다
(Smith and Miller, 2003). 

경제적 요인

1990년대 후반 들어 가맹국 수산업의 경제적인 압력은 세계 
시장으로부터 공급되는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 공급과 어업 시
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중되었다. 국제적인 EEZ내 조업조치로 
어획량 감소가 나타났고, 신규 투자 축소로 어선 노후화로 효율 
감소가 나타났고,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과 노동환경이 열악하
여 숙련된 기술자와 젊은층의 유입이 둔화됐다. 특히, EU 가맹
국의 소비량의 증가와 대형마트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는 등 
기존과 달라진 사회환경이 21세기 초반 EU 가맹국 수산업 전
반에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수산물 생산지 부근에서 소비가 
이뤄졌으나, 대형 마켓을 통한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생산지와 
유통거점간의 거리가 늘어났고, 전반적인 유통 비용의 증가로 
인해 EU 가맹국의 수산물 가격은 비 가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대형마켓에서 
수산물의 이름과 생산지역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하게 전달하는 
것이 수산물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환경이 조성되는 등, 소
비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수산물을 더 많이 찾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OECD, 1999).

2000년대 초반 가맹국에서 전반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늘어
남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
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
었다(Garibaldi, 2012). EU 가맹국의 전반적인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됐고, 수입량과 수출량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
는 추세여서 수산물 무역수지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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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European member states (Sourc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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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유럽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증가량은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는 6배 이상이나 된 반면, 수출량은 4배의 증
가에 그쳤다. 급격한 수요증가 및 수입수산물의 증가형태는 세
계화 영향은 EU 가맹국에게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Fig. 2). 지
역별, 국가별 환경에 따라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랐고, 상업적
인 활동 자체를 재정비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Garcia and Co-
chrane, 2005). 
이러한 경제적인 위협요인으로 인해 수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절감을 통해 노동력과 조업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했고, 유통시
스템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산물의 정확한 상황전파를 
해야 했다. ICT 생활화로 인해 일반 수산물 소비자가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발달된 ICT 통신시스템을 활용해 
투명한 생산물 관리와 정보공개를 수산업자에게 기대하게 됐
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 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줄이고자 했
고, 유통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수산물 전달을 보
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다. 게다가 소비자가 수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명한 생산물 관리를 수산업자
에게 기대하게 됐다. 이와 같이 ICT 시스템은 해양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광역정보 운용(macroscopic fields)와 첨단기술을 선
박과 이를 지원하는 육상의 유통시스템(microscopic fields)에
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남으로써 유럽연합의 가맹국이 당면
한 경제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
로 제시되어졌다(Fig. 3). 

사회적 요인 

EU 가맹국의 환경단체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
한 행동이 취해지도록 압력을 가해왔다(Caratti and Locascio, 
2006). 연안 거주민들과 환경론자들의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
이 높아졌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었다(Wal-
lace, 2000).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은 상대적으
로 위험하고 근로시간이 많아 젊은 층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자, 
이를 자동화와 조업 효율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작업
환경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되기를 노동자 연합에 의해서 
고용주에게 전달되었고, 양측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나
는 상호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국가가 중재하게 됐다. 
어업인 고용은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다. ICT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작업환경을 개선시키
는 방향으로 적용노력이 나타났다(Evangelista and Vezzani, 
2012). EU 가맹국의 조업톤수는 2천 년대 들어 증가추세가 이
어지지 못했고, 할당 조업량도 축소되어, 결국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 심화현상은 기존 어선
의 고효율화를 촉구했다. 줄어든 노동 인구가 조업기술을 향상
시키는 노력은 많은 어업활동이 자동화 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EU 가맹국의 수산업의 현황을 기록하여 고용, 선박규모, 어
획량 등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와 통계수치를 얻고자 했으나, 일
부 국가들의 통계수치의 미비로 사실상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Surı́s-Regueiro et al., 2003). 반면, 2004년 폴란드의 EU 추가
가입을 앞두고 CFP는 기존 가맹국의 이익, 비용, 편익, 고용, 
생태계 가치 등에 관한 통계 수치를 파악했다(Goulding et al., 
2000). 당시 EU 가맹국인 14개국의 수산업 인구는 225,000명
이었고, 부수입을 얻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까지 합
치면 52만 명에 달했다. 

2천 년대까지 EU CFP는 가맹국과 유럽위원회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가맹국 어업인들의 폐쇄적인 어업문
화에 기인한 바도 있으며, EU 통합 초기에 안정화되지 못한 시
스템과 지도력의 부재에도 기인하였다. 이런 상황은 운영초기 
선박, 헬리콥터, 항공기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EU 조업구
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에도 차질을 빚었으나, 2000년 초반 이
후 점차 운영에 효율을 높여 EU 영역의 50%에 달하는 해양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과 통제력이 강화되었다(Rätz et al., 2010). 

Fig. 3. ICT driving change in the fishery industry by European 
Union Common fishery policy (Source: European monitoring cen-
ter on chan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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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orts and exports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for Eu-
rope (Source : FAO Fisheries -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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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EU CFP는 2천 년대 초반 영향력 확
대를 꾀하여, 가맹국의 TAC가 정착되도록 공동 수산 위원회
(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 COM)을 조직했고, 어
선의 현대화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ICT 
활용을 강조했고, 국제 수산업 규약을 가맹국의 이익을 위해 적
용토록 노력했다. 

ICT 대응 

거시적 대응 방법(Macroscopic Response)  

EU 영역에서 해양이 50%에 해당하며, 이렇게 넓은 해역에
서 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접 관
측하는 것은 오랜 운항 시간과 인력과 장비운용에 들어가는 비
용이 상당하다. EU 가맹국은 각자의 조사지침과 이행계획에 따
라 현황 파악이 이뤄졌고, EU CFP 주도로 직접 해양을 관측하
기 보다는 ICT 기반의 원격 탐사 방식으로 가맹국 전체 수산생
명자원의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인공
위성의 센서를 통해 수온, 플랑크톤, 적조 발생 등의 정보를 얻
어서 실시간 전파했고, 오염물의 이동과 해안선 변화 등을 파악
해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했다(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2) (Table 1). 이러한 원격탐사 정보는 실시간으로 해상의 조
사선박과 육상의 관련업체 위주로 전달됐고, EU 해역 내 생산
성이 높은 곳과 어느 해역에 특정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판
단하는데 활용되었고, 특히 참치와 같은 대형 어종의 자원파악
에 도움을 줬다(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change, 2013). 
실시간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심해역의 해양환경 상
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이런 관측 장비는 수온, 염분
과 같은 물리적 자료는 검증되어 사용되나 생물학적, 화학적 자
료는 처리 방법 개발하여 활용된다. 위성자료는 궤도 위성 및 정
지제도 위성에 장착된 광학장비를 통해 수온, 클로로필 농도, 적
조발생, 오염물의 이동파악이 가능하며, 위성특성에 따라 시간, 
일 단위로 넓은 지역의 해양환경을 관측하는 장비이다(Santos, 
2000). EU CFP는 IT 기술 발달로 처리되는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와 위성원격탐사 자료의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의 
생성되는 양, 생성주기, 생성 형식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
리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했다. 
EU의 GIS는 정책결정자가 해양환경 관리모델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했고, 자료의 특성변동을 보
다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사용됐다(Barkai et al., 2010). 
원격탐사 자료 등을 활용함 집중했던 EU CFP는 수산생명자
원의 DB BANK설립에는 소홀하여 표본은행, 소재은행, 종자
은행 등의 자원확보를 고려하지는 못한 듯하다. 이런 사례를 반
영하여 원격탐사 및 모니터링 자료를 GIS로 구축하는데 있어 
수산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산생명자
원 소재은행은 DNA표본, 해부기관(소화기관, 호흡기관, 내분
비기관, 신경기관, 감각기관 등) 알코올 용액에 고정된 표본 또
는 동결표본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산업화 전 단계의 연
구재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요구된다. 

선박내 ICT 대응 방법(Microscopic ICT on Board)  

EU 가맹국의 ICT기반 수산생명자원 관리는 선박의 규모 정
체와 인력감소라는 수산업의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가맹
국에 공급되는 생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
났다. 이를 위해,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내부에서 기술 적용 방
법을 찾고자 했다. 조업중인 선박은 바닷속 어느 곳에 자원이 있
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해저면을 3차원 지리
정보로 구축하여 안전한 항해를 수행하며 초음파 송수신기, 소
나(sonar) 등 자동 수산생명자원 계측기를 적극 활용코자 했다. 
수중의 수산생명자원, 수온, 염분, 광물자원 특성등을 자기장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술에 집중했다. 안전한 선박 항
해를 통해 조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시스템을 개선
코자 했다. 이러한 해상용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s), 
자동운항장치(auto-pilot), 전자해도(electric chart)등 어선용 전
자장비가 마련되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했다(Table 1). 특
히, 어업에서 사용하는 해상안전장비로 인해 해양스포츠사업

Table 1. Tools for ICT fishery (Source : EMCC, 2003)
Tool Contents Costs

Inmarsat C
Data communications (600 bits per second) for fax/telex/email  
Weather reports, medical information and news feeds 
VMS are linked to Inmarsat C and GPS 

€ 3,000-5,000 for unit 

Inmarsat D
Position and data sending 
Limitation to 256 bit packages 
Exploitation by e-logbook type activities  

€ 2,500 per unit

Mini-M Data and voice transfer up to 2.6 kilobytes per second 
Need an antenna to fix the position of satellite €1,600 per unit

Echo sounders Information on depth under the keel and bottom profiling € 200 – 2,000

Electronic charts(ECDIS) Keep track of movements and record the exact position of wrecks and 
obstacles € 300 – 3,000

Global positioning satellite 
systems(GPS)

Aiding precise navigation and replacing incumbent Loran and Decca 
systems € 4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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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격한 발전을 초래했다. 
선박과 육상에 머무르는 선박회사, 소비자와의 통신은 매
우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기존 통신 방법인 팩스(fax), 텔렉스
(telex), 이메일(email)을 통해 자료전송이 보다 신속히 전해졌
고, 핸드폰과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쉬운 인터페이스가 보급되었다. 이런 장치는 개인 PC와 연
결되어 얼마큼의 자원획득이 있었는지 기록되며, 이러한 자료
를 입력하는 소프트웨어가 어업인의 눈높이에 맞게끔 쉽게 제
작되어지도록 맞춤화되었다. 이러한 ICT 적용의 성공사례로 
선박회사(Armement Partel)는 Inmarsat C를 갖추고 소비자와 
계속 교류하여, 회사 어획물 중 80%는 부두에 도착하기 전에 판
매가 이뤄졌다(European monitoring center on change, 2013; 
Banks et al., 2001).  
한국과 같은 양식강국은 센서를 이용해 가두리양식장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ICT 적용이 요구된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양식생물 생산을 위해 사료섭취에 따른 공급을 제
어하여 효율화를 이뤄내야 하며, 양식생물과 환경모니터링에 
자동화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서 실시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의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연안 ICT 대응 방법(Microscopic ICT on Shore)  

2천년대 초반 EU 가맹국에게 닥친 수산업의 위기는 노르웨
이를 비롯한 유럽 비회원국과 아시아 수산강국들의 공급증가, 
EEZ내에서 엄격한 어획할당량, 노동력 감소에 따른 조업시간 
감축등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EU 가맹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대체로 대형 마켓을 통해 거래되고, 소비자의 정보 수요 요구가 

증가하는 내부 변화도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공급 라인의 효율
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것에 ICT 적용을 집중했고, 해
역의 수산물을 대형 마켓에 신속하게 공급하고, 정보를 투명하
게 공개하는 것에 ICT 기술을 적용했다(Fig. 4). EU 재정지원
하에 수행중인 ComFish 프로젝트는 수산업과 관련된 지역 현
안을 ICT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젝트이다. 이 프
로젝트는 EU 해역 특성에 따라 대서양에서는 MPA 및 생태계 
가치 연구, 발틱해에서는 TAC에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의 
정책결정가 및 업계에서 참석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노력을 하며, ICT 동향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프
로젝트이다. 

EU 당사국 수산업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ICT의 확대적용이 자료 관리 서비스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교육열은 발전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
에 해당한다. 이러한 어민과 유통단계에 속한 어업인의 ICT 교
육은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Bower and Ishimura, 2012). EU 가
맹국의 수산업에 ICT 적용은 양식시설 및 양식기술혁명에 적용
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양식업은 미약하게나마 성장을 지속
하고 있었고, 한정된 해역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안전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향후 가
맹국 양식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ICT의 활발한 도입
을 기대하고 있다. 

결     론 

유럽연합 가맹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무선 통신과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ICT 분야의 발전이 20세기 후반에 급격하
게 나타났다. 21세기 들어 유럽연합의 공동수산정책은 가맹국
과 각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당면한 사회 및 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ICT 기반 수산자원 관리를 위
해 각국의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첫째, 해양에서 수산
생명자원의 직접관측에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효율화하고자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과 원격위성탐사방법을 적용토록 했
고, 데이터 효율을 높이고자 데이터의 생성되는 양, 생성주기, 
생성형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해양자원의 관측활동을 일원화하
고, 확보된 자료를 회원국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을 이뤄냈다. 둘째, 항해하는 선박 위에서 안전한 항해 및 3차원
으로 자원파악을 할 수 있는 초음파 송수신기 등 계측기를 활용
하고, 최단 운항을 통해 연료와 업무의 고효율화를 위한 최첨단 
GPS 기기 운용을 적용토록 했고, 육상에 머무르는 본부와 소비
자간 쌍방향 통신 시스템을 개발했다. 셋째, 육상에서 수산생명
자원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터페이스 개발이 
이뤄졌고, 수산업 종사자들이 갖고 있던 ICT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기회확대와 입력이 쉬운 인터페이

Fig. 4.  Deliverables process of EU comfish project (Source : 
EU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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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개발을 지원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초반 나타난 유럽 수산업의 위기로 인
식된 해양환경악화, 경제적 이익의 감소, 사회적 어민 복지 증
가 등의 도전을 ICT 시스템을 접목하여 극복한 유럽연합의 사
례를 살펴봤다. 향후 국내 수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ICT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유럽연합에서 21세기 초 ICT를 접목할 당시에는 가두
리양식장을 자동관리하고 유통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 강조하고 있지 못했다. 반면, 향후 한국
과 같은 양식강국들은 ICT기반 수산생명자원 관리 모델을 구축
함에 있어 양식장의 실시간 환경모니터링과 생산라인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보다 현실의 요구를 반영한 방법
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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