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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Proliferation of Smart Agriculture through Advanced ICT Technology

김주만*, 정원호**

Joo-Man Kim*, Wonho Chung**

요  약  본 논문은 ICT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 농업 확산 략을 제시한다. 오늘날 세계는 환경 오염 문제와 

지구 온난화로 통 농업이 을 받고 있으며, 한  출산  고령화에 따른 농업 종사자의 감소가 뚜렷하여 향후 

식량 자원에 한 사회  문제가 상된다. ICT 기술과 농업의 융합은 노동 집약 인 1차 산업이 아닌, 재배와 제조 

 서비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은 노동력으로 양질의 식량을 안정 으로 공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 보 이 시 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 스마트팜 기술 황을 살펴보고, 확산의 해 요인을 분석

하고 ICT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향후 스마트농업 발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smart agricultural diffusion strategy through advanced ICT technology. Today, the 
world is threaten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raditional warming due to global warming, and the decrease in 
agricultural workers due to low fertility and aging is expected to bring social problems to future food resources. 
The convergence of ICT technology and agriculture is not a labor-intensive primary industry, but a new paradigm 
that includes cultivation, manufacturing and services. It is urgent to spread smart farm technology that can supply 
stable food with low labor force.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urrent state of smart farm technology, analyze the 
impediments to diffusion,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smart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future by upgrading 
ICT technology.

Key Words : smart farm, ICT, big data, IoT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

속화 되고 있으며, 사회 반 으로 ICT 기술을 통한 인

력 감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재 약 73억에서 

2060년 약 100억에 달할 것으로 상한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는 물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의 40%가 

고령으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1] 인구 감소는 

노동 집약  산업의 퇴보로 이어지는데, 특히 우리나라 

농업 환경은 고령화와 통 농업에 의존하여 왔으며, 기

후 변화, 인구 감소와 함께 농업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

업 환경 변화를 한 노력이 시 하다.[2]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비생산

성을 증가시키기 한 방안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 농업

을 도입하고 있지만, 통 농업에서의 틀을 유지하면서 

자동화를 한 장비 도입에 국한하 고, 그들 장비들도 

부분 외산 장비로서 장비 생산지와 기후, 환경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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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이 달라 효율  운 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3] 

통  농업은 수평 이고, 노동집약 이고, 환경이나 

지형  특성에 향을 받으며, 생산량 수 의 불균형등

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

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수직  농업, 환경이나 지형을 

스스로 제어하는 농업 그리고 빅데이타를 통한 클라우드 

기반의 생산량을 측 모델을 구축하는 ICT 기술의 고도

화가 필요하다.
[4]

본 논문은 기존 농업의 문제 에 하여 ICT 기술  

장치와 서비스를 고도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향

후 고령화와 출산으로 인한 농업 인구 벽과 기후 변

화에 응하여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 

략을 제시한다.

Ⅱ. 스마트 농업

1. 스마트 농업 개요

스마트 농업이란 통 농업의 비 효율 이고, 불편하

고, 비생산 인 요소로부터 3차 정보화 사회의 첨단 기술

의 융복합을 통한  4차 산업 명에 기인하여 기존 통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여기에 ICT 기술을 용하여 편리

한 농업, 노동의 효율성과 생산  농업을 일컷는다. 실로 

ICT를 목한 스마트 팜은 단순한 노동력 감은 물론 

농 작업의 시간 .공간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농업

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우수한 인력이 농업에 종

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여 농업의 경쟁력은 물론 

미래 성장산업의 토 가 될 수 있다. 

그림 1. 스마트 농업의 발전 전망

Fig. 1. Development of prospects fo smart agrcumture

스마트 농업은 그림 1에서처럼 수동 이지 않은 정  

농업를 구 하고,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 데이터를 기반

으로 최 의 생육환경을 제공해 연  균일한 품질의 농

산물을 안정 으로 생산  공 하게 하여 생산지와 소

비자간의 유통 효율  경 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과학 

농업 기법이다.
[3] 

스마트 농업은 ICT 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을 통한 

농업 환경 개선  편리한 농업, 효율 인 농업, 측 가

능한 농업을 구축하는 농업 경제 측면의 새로운 패러다

임이다. 즉. 농업 경 시스템 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 농 편의성 증 , 농업의 과학화등 첨단 기술 농법

의 구축과 농.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생산성

과 품질향상, 고효율성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5]

한편 스마트 농업 기술 수 에 따라 1세 는 2005년 

이 까지로 시설원  농장의 시설개폐, 냉.난방, 환기, 차

등의 원격조정기술이 용되었고, 2015~2018까지 추진

하는 2세 는 온도, 습도, 토양상태등 생육환경을 데이터

화해 농에 활용하는 수 이며, 3세 는 2020년까지 시

설내 작물, 가축의 개체별 정보를 악해 종합 리가 가

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2. 스마트농업의 필요성

농산물은 마치 토지와 값싼 노동력의 투입으로 무한

정 생산되는 무한재 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 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등으로 생육 환경이 변하

고, 과학 기술의 발 과 인간의 삶이 윤택해 지므로서 농

 인구의 고령화로 미래 사회의 먹거리에 큰 이 되

었다. 따라서 도시화 개발에 의하여 농지 면 이 어들

고, 환경오염에 한 무공해 농산물  안정 인 공 의 

연구 분야로서 스마트 농업을 확산 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 식량 감소에 한 비

농업 인구  경지 면 의 감소로 식량 생산이 감소되

고, 국가간의 식량 자원화 추세에 따른 식량 무기화에 

한 비.

-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농업 생산 과정에서 질소산화물, 메탄과 같은 온실 가

스 배출을 여 탄소 녹색 성장에 한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 농  인구의 고령화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미래 농업 종사자들에 한 큰 

이 된다. 일차 으로 직 이며 편리한 농기계 보

과 은 농 종사자를 양성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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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환경 인 라 조성

ICT 기술의 발달과 첨단 과학을 통한 사회의 구조 변

화에 농업 환경을 응할 수 있는 정보화, 자동화가 가능

한 첨단 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

- 생산과 소비의 합리 인 측 시스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

어 안정 인 공 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하여 사회

 유통 불안정을 해소

3. 국내 스마트팜 확산의 저해요인

ICT를 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 으로 확산되면 노

동·에 지 등 투입 요소의 최  사용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견인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노지 농업으로 심으로 생산성이 높

은 지역의 스마트 팜 기술에 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자

체의 기술 지원  설비 지원에도 자비 부담에 한 기 

투자비용을 우려하여 심을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 식물이나 가축에 한 생육, 생장 정보가 축 된 데이

터 부재로 효과 인 스마트팜 운 이 되지 못하는 실정

이다.

   - 통 농업에 한 오랜 습

   - 기 투자  리비용 부담

   - ICT에 한 이해력 부족

   - 농 인구의 고령화

   - 스마트팜 교육과 체험 부족에 의한 불 확신

   - 정부의 R&D성과의 사업화 연계 부족

   - 스마트팜 우수 사례의 홍보 부족

4. 국내 스마트 농업 산업 동향

국내 스마트 농업 련 시장은 2012년 24,300억원에서 

매년 15%의 성장을 보이며 2020년에는 약 7조원의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망하고 있다. 기술 수 은 수동성에 

가까운 모니터링  제어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빅데이

터를 이용한 생육  생산 효율성 시스템이나 로 등의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이다. 국내의 이동통신 3사에 의해 

시범 사업을 추진 이며 이를통해 스마트 농업의 보 이 

확산되고 있다. 

SKT는 세종시에 지능형 비닐하우수 리시스템을 구

축하여 원격으로 재배시설의 개폐  제어, CCTV 카메

라 모니터링, 온.습도 등 센싱 정보 모니터링이 가능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GIGA 스마트팜 사업을 통하여 남 신안군을 비롯한 

국 10개 지역에 실습교육장과 장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 LGU+는 국 

100개 농가에 고속이동통신 LTE망으로 스마트팜 솔루

션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우리나라 스마트 

팜 도입농가에 한 성과 분석 결과 2016년도 기 으로 

스마트 팜 도입 이  비 단  면 당 생산량은 27.9%, 

고용 노동력 1인당 생산량은 40.4% 향상되었고, 고용 노

동비 감율은 15.9% 그리고 병충해 질명 감소율은 53.7 

축소되었다고 조사되었다.[3] 

Ⅲ. 스마트 농업과 ICT 기술

1. 스마트 농업 추진 효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이후 농산물 A에 하여 

생산 단  면 당 생산량의 변화를 조사하 다. 그림2에

서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이 도입된 이후 생산 

면 은 매년 감소하 으나, 단  면 당 생산량은 증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2005년도에 119만톤/ha 

으나, 2015년도에는 230만톤/ha으로 증가하여 스마트 

농업의 실효성이 검증되고 있다.[3][6] 더구나 이 기간 동안

은 낮은 수 의 ICT 기술인 스마트팜 1.0 이 용되었다. 

그림 2. 농작물 A 생산현황(2005-2015)

Fig. 2. Production status of crop A(2005-2015)

생산 면 의 감소된다는 것은 수평  농업에서 수직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농업의 효과 이기도 한

다. 단  면 당 생산 효율성  고품질 농작품의 생산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삶이 윤택해 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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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웰빙에 한 심과 건강 식품 인식이 확  되면서 농

작물의 가치도 상승하여 시장 망을 향상시킨다. 그림 3

은 Zion Market Research에서 농작물 A에 한 세계 시

장 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농작물 Adp 대한 세계 시장 전망(2017-2021)

Fig. 3. World market outlook for crop A(2017-2021)

매년 9.2%씩 성장하여 5년후에는 약 66.9조원 규모를 

상하는데, 이는 스마트 농업에 의한 고품질의 량 생

산으로 시장을 견인 할 수 있을 것이다.

2. ICT 기술의 고도화

스마트 농업은 통 농업의 구조  문제 을 개선하

고 ICT 기술의 용을 통한 농업 환경 개선  첨단화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스마트팜 1.0에서처럼 원격 모니터

링  제어에 국한하지 않고, 표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동화, 지능화, 간편화  소재화에 응하는 다양한 ICT 

기술의 확장을 통하여 4차 산업의 근간을 구축하는데 있

다. 4차 산업 명에서 농업 부분의 능동  응은 그림 4

에서처럼  ICT 고도화 기술을 목한 스마트폼 랫폼을 

구축하고 구 하는 것이다. 

그림 4. 4차 산업에서의 스마트팜 플랫폼

Fig. 4. Smart farm Platform of Fourth Industry

구분 주요내용 ICT기술

자동화
정보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

화 하거나 체하여 효율성 제고

IoT, Robot, 

Mobile, 

무인농기계 

지능화
실시간 데이터 수집.축 .분석  

측으로 경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IoT, 

AI, AR, VR, 

랫폼기술

간편화
농작업을 간편하게 하여 편리한 농

사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극 화

Robot, Drone, 

Wearable, 

Cloud Com. 

소재화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을 융합하

여 맞춤형 작물, 치유농업 등 신산업 

창출

3D 린 , 

바이오, 나노, 

신소재, AI 

표 1. 농업 ICT 고도화 기술

Table 1. Agricultural ICT advanced technologies

가. ICT 인프라 구축

농업 ICT 인 라는 고속 역 통신망(BcN)의 구

축을 우선으로 한다. 고속 역 통신망으로 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여 스마트 농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7] 빅데이타 기반의 스마트 팜 모델 구축을 하

여도 우선 으로 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 

나. 사물 인터넷 기술

사물 인터넷 (IoT)의 핵심 기술은 센싱 기술, 인터패

이스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이 결합된 기술이

다.[8][9][10] 센싱 기술은 농장의 근권부나 지상의 생육 정

보 수집 혹은 온,습도 등 환경정보 수집의 단말 기술이다. 

인터페이스 기술은 생되는 서비스들과의 연동기술이

며, 네트워크 기술은 다양한 사물들의 노드간의 연결을 

한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이다. 스마트 농업의 1세 에

서는 IoT 기술을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다. 로봇기술

농업용 로  기술은 주로 종이나 농약 살포, 농작물 

수확등의 목 의 자율 주행 로 을 말한다. 농업용 로

의 발 은 원격제어, 무인 자율주행  빅데이터기반 상

황인지  로엑티  생장 리 기술로 발 할 것이다.

라. 농업 빅데이터기술

사회망의 빅데이타는 물론 GPS를 통한 치 정보와 

농작물의 생육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장한 데이

터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농사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경작 정보를 알려주고, 수나 병충해  안 에 

한 정보, 특히 곡물의 생산과 소비  경  의사결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련 서비스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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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종류 주요지표 측정목 제어연계

생육정보

- 양 생장지표(생장길이, 기직경, 합성엽면

,생장 형태/색)

- 생식생장지표(화방간길이,꽃수,개화속도.착과

수.과실체 ,수확량)

- 생육속도 단

- 양/생식생장

- 균형 단

- 수확량 측

- 품질 단

- 최 생육환경제공을 한 

시설내부 환경제어

- 품질최 화를 한 환경제어

- 출하시기조 을 한 환경제어

생리 정보 엽온, 증산량, 수분균형
- 최 수  온습도 

리조건 단
- 양액기 온실내부 환경제어

장해 정보
병징, 해충피해증상, 바이러스증상, 

양결핍/과잉증상, 해충종류
- 병해충, 생리장해 단  측

- 농약살포 온실내부 

환경제어,양액조성 리

근권부 정보

배지무게, 배지함수율, 배지온도, 배지EC, 

액량, 배액량, 액

시기, 액EC/pH, 배액EC/pH

- 근권부상태 단

- 정 수조건 단 측

- 양액상태 단

- 양액기 온실내부 환경제어

- 양액조성 리

지상부 정보 생장 주변온도, 습도, 량, CO2 농도 - 온실내부생육조건 단 - 온실내부환경제어

기상정보
풍향, 풍속, 강우, 설, 온도, 

습도, 량

- 온실내부에 향을미치는 

외부환경 단 측

- 온실내부환경제어

- 에 지소비제어

표 2. 데이터 기반 농업의 데이터 적용 기술

Table 2. Data application technology of data-based agriculture

Ⅳ. 스마트 농업 확산 전략

1. 스마트 농업 기초 연구 강화

ICT 기술의 보편화  실용화, 산업화를 추진하는 기

기술  핵심 원천기술 선 을 한 정부  민간 투자

를 확 하고 자동화 농기계  생육 센서의 국산화  고

도화를 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한 핵심기

술의 표 화를 선도하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ICT 지

식공유와 산업간의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아

울러 농 산업의 제반 지  재산권 확보와 효율  리를 

통한 권리 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2. 스마트 농업 전문가 양성

빅데이타 분석  컨설  분야의 문 인력을 체계

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작목별 빅데이터 분석하고, 각 농

가의 문 상담  컨설  역량 강화한다. 스마트팜 실증

단지는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융복합 클러스터로

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문 인력 양성 그리고 스마트팜 

확산의 시 지가 될 것이다.

3. 데이터 기반 농업

스마트팜의 기 보  모델은 ICT가 내재된 시설 자

동화 즉, 온실의 천장/측창 개폐, 환풍  냉난방, 차 커

튼개폐와 CCTV등으로 단순 시설제어 기술이 용되었

다. 2018년까지 스마트팜2.0과 2020년까지 스마트팜3.0에

서는 복합 시설 환경 제어를 데이터분석 기반으로 구

되며,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작물 생산의 효율성 증 , 농

업 정보 활용성 증   스마트팜 경제성 모델을 확립하

도록 추진하고 있다. 표2는 스마트팜 장의 생육  환

경에 한 데이터 수집과 제어 연계를 나타내고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단계  기술 발  동향

과 발 을 해하는 요인  미래의 스마트 농업에 용

되는 ICT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한 방

향을 제시하 다. 통계층 자료에 따르면 2050년도에 우

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어들며 농업 종사가 노동이 아닌 

자동화와 지능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근교 농

업, 수평  농업이 아닌 수직  농업, 경험  농업이 아닌 

데이터기반 농업으로 개 되므로, ICT 기술을 고도화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이 시 할 것이다. 스마트 농업의 확

산 주체는 사람이다. 스마트 농업의 리 주체는 농부라

는 통  직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능력을 

갖춘 문가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은 고

 인력들에 의하여 가꾸어가는 스마트 시 는 공부하여 

익히는 기술이 아닌 직 으로 응할 수 있는 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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