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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전통농업이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에 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소멸해 가는 전통

농업을 유지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유

엔식량농업기구(FAO)는 산업화와 대량생산이라는 현대화

된 농업시스템의 추세로 인해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훼손하는 

여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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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을 제안하였다(FAO, https:/www.fao.org). GIAHS는 식

량과 농업, 농촌 경제, 지식 시스템, 문화 및 수려한 경관을 

위한 생물 다양성과 유전자원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농업

시스템을 발견, 지원 및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

유산은 유지와 보전을 위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기에 여러 세대를 거쳐 계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기계화, 세계화, 도시화, 기후 변화를 비롯

한 자연재해 등의 급격한 변화는 농업유산의 역동성을 초

과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Jiao et al., 2022). 이런 이

유로 전통적인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GIAHS는 농업유산의 역동성을 복원하고자 등재를 

위한 신청서에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Action plan)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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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GIAHS의 최종적인 목적은 발견된 농업

유산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GIAHS의 등재 요인이 농업유

산의 발견이라면 동적 계획은 보전의 영역이기에 그 중요

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업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는 전통적인 

농어업 시스템과 경관 및 기법 등이 결합한 유산자원을 국

가유산으로 지정하여 201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를 도

입 시작하였으며, 국가중요농업유산(K-NIAHS)은 2013년 

제1호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들장 논을 시작으로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제18호로 지정되었으며 그중 5

개가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되었다. 독뫼 감 

농업은 창원 북부지역의 전통 감 농업으로 2022년 국가중

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관심에 비해 청산도 구들장 

논 농업이나 하동 차 농업 등의 GIAHS에 관한 관심과 보

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의 여러 지자체는 

GIAHS 등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뫼 감 농

업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창원지역에서는 농업유산

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나, 농업유산으로서 독

뫼 감 농업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전

에 대한 계획 또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농업유산

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은 보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시 제안된 독뫼 감 농업의 동적 계획은 GIAHS의 등

재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후 이에 따른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GIAHS의 등재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동적 계획의 수

립은 독뫼 감 농업의 GIAHS 등재뿐만 아니라 보전의 측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며 지금의 시점에서 동적 계획을 제

대로 정립하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과수는 곡물과 비교해 그 종류와 형태가 매

우 다양하여 기후, 지형에 따라 각기 다른 품종의 과수 농

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와 전혀 다른 기후와 지형인 유럽(지중해)과 중앙아

시아 그리고 유사한 지형과 기후인 동북아시아의 GIAHS 

지역의 동적 계획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과수 작물을 대상

으로 하는 독뫼 감 농업이 GIAHS로 지정되기 위한 등재

기준에 맞는 동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좋은 연구방법일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뫼 감 농업의 GIAHS 등재를 위

한 보전 위협요인 도출과 동적 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과수 지역 GIAHS의 동적 계획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기아 극복을 기대하였던 “녹

색 혁명” 은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과도한 농·공업화를 초

래함으로써 전통적 유산의 가치를 붕괴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을 우선 하는 지역에서 전통적 농업시스템의 취

약성이 강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는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

해야 할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Min, 2021).

농업유산으로서 전통적 농업시스템은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전통적 농업시스템을 

보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미학적 관점에서 박물관처럼 박

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지속가능

성과 관련 시스템의 역동적 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

적 농업시스템은 생태계 관리, 가족농업, 집단 및 지역 사

회조직의 전통 시스템에 대한 농업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Yadav and Jin, 2024). 

FAO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의 개념을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나 보호지역 또는 경관과는 구별되며, 경지, 문

화, 농업 경관, 생물물리학적 및 사회적 환경과 복잡한 관

계를 맺고 있는 인간 공동체의 살아있고 진화하는 시스템

이라 규정하고 있다(FAO, https:/www.fao.org). 세계중요농

업유산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발전된 농업 방법을 사용하

여 다양한 천연 경관을 기반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농민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해당 지역의 전통적 농업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은 인류의 

진화, 지식의 다양성, 자연과 깊은 관계를 반영한다. 이처

럼 GIAHS는 진화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이므로 문화, 생태, 

자연, 경제 등에서 복합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계의 역동성에 기인한 전통적인 농업의 자연 회복

력과 견고성은 식량과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위험을 완화

하여 농업시스템이 자연 현상, 사회적, 기술적 및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보전되어야 한

다(Koohafkan and Cruz, 2011). FAO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통농업의 위기가 발생하기

도 하는데, 인도 Kuttanad 지역의 농민들은 해수면 농업시

스템(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을 버리고 

자본주의적 농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후 도시로 이동하여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을 유지하는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

하여 전통농업의 위기를 초래하였다(Mariamma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GIAHS가 요구하는 보전을 위한 동

적 계획은 보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분석, 이미 구현 

중이거나 여러 분야의 관련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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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게 될 전략과 조치 등을 포함한다. 

GIAHS의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자들은 전통농

업유산의 보전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Table 1은 농업과 생

계수단, 농업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과 전략, 문화 

및 가치 시스템, 모니터링 등의 보전에 관한 주제로 다양

한 GIAHS 지역에서 연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식량 

및 생계수단의 부분에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전통 농업

시스템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감소 현상과 관광상품개발을 

통해 농업인구의 증가를 위한 연구 등이 보고 되었다

(Berweck et al., 2013, Zhang et al., 2017, Mariamma et al., 

2018). 중국의 Pu'er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종 다양성 보전

에 관한 연구를 위해 중국 15개 성에서 재배되는 차의 유

전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Bai et al., 2023). 

Ma et al.(2021)은 지역의 전통문화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종과 농업 생물 종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필리핀의 Ifuagao 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종 다양

성의 보전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농업유산에 관한 보

전 정책 및 제도의 중요성은 12개 지역의 일본 GIAHS 및 

일본 전체 GIAHS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역조직 그리고 지

역 주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Reyes et al., 2020, 

Nagata and Yiu, 2024). 모니터링의 방법으로써 포르투갈

의 Barroso 지역의 농-임-목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에 이용하는 방법과 중국의 쌀 양어 농업을 통해 

GIAHS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Jiao et al., 2021, Ma et al., 2021, Martins et al., 

2022). GIAHS의 모니터링은 정확한 지표설정이 중요하며 지

표설정의 요소로는 생태학적 보전(Ecological conservation), 

경제적 개발(Economic development), 사회적 지속성(Social 

maintenance), 문화유산(Cultural inheritance), 제도 및 메커

니즘 구축(Institutional and mechanism construction), 홍보 

및 판촉(Publicity, demonstration and promotion)의 6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요소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작용한다

(Jiao et al., 2022, 2023). 2022년 일본의 UN대학과 대한민

국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제작한 GIAHS 모니터링 매뉴

얼에 의하면 모니터링 및 평가(M&E)는 식량 및 생계안보, 

농업생물 다양성, 지역 및 전통지식 시스템, 문화 가치 체

계와 사회조직, 경관 특징의 5가지 핵심기준과 거버넌스, 

역량 개발 및 연구, 파트너쉽 및 봉사 활동의 3가지 활성화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으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

하고 입력(Inputs)→출력(Outputs)→결과(Outcomes)→영향

(Impacts)의 순으로 TOC(Theory of change)를 구성한 후, 

갑자기 발생하는 요구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적

인 모니터링과 평가(M&E)를 시행한다. GIAHS의 동적 계

획과 그 활동은 지역 거버넌스 기관, 지역 주민, 기타 외부 

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체가 되어 실행 

및 관리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하

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모든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

한 재정 및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Yiu et al., 2022). 

국내의 농업유산에 관한 연구로, Ko(2007)는 제주 밭담

의 경관보전을 위한 직불제 정책을 위한 평가시스템에 관

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Chung(2014)과 Lim(2015)은 청산

도 구들장 논과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관광개발 및 영향

을 보고하였으며, Lim and Son(2021)은 생태학적 경관의 

관점에서 청산도 구들장 논과 제주밭담농업시스템의 특징

Contents GIAHS
Country of 

GIAHS
Reference

Food and livelihoods

Rice fish culture China Berweck et al.(2013)

Dong’s rice fish duck system China Zhang et al.(2017)

Kuttanad below sea level farming system India Mariamma et al.(2018)

Agro-biodiversity Pu'er traditional tea agrosystem China Bai et al.(2023)

Policies and strategies

Jeju Island's Stonewall Fencing Farming Korea Ko(2007)

12 site of GIAHS in Japan Japan Reyes et al.(2020)

All the site of GIAHS in Japan Japan Nagata and Yiu(2024)

Cultures, value systems and 

social organizations

Ghout system in the Souf oasis Algeria Khezzaini et al.(2023)

Ifugao rice terraces Philippines Ma et al.(2021)

Monitoring and evaluation

Rice fish culture China Jiao et al.(2021)

Barroso agro-sylvo-pastoral system Portugal Martins et al.(2022)

AII the site of GIAHS Global Yiu et al.(2022)

Shexian dryland stone terraced system China Jiao et al.(2023)

Table 1. Studies on Conservation for each criteria of GI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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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였다. Seo et al.(2020)는 주민들의 실태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관점에서 보성 차 농업의 지속가능

성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GIAHS에 등재되지는 않았으

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창원 독뫼 감 농업을 대상으로 한 

Ahn et al.(2023)의 연구는 국가농업유산의 지정이 생산물

의 구매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사하였

으며, Kim et al.(2014b)는 농업유산의 발굴 및 관리를 위

한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GIAHS는 26개국 86개 지역이 등재되었으며 유산 

특성에 따라 농업기술형, 경관형, 유전자원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위치 특성에 따라 산악형, 초원형, 강 또는 해안

형, 사막형, 산악-평원-강-해안 복합형으로 분류된다(Jeong 

et. al., 2016, Nagata and Yiu, 2021). 또한, 농업의 종류도 

벼 농업, 차, 과수, 어업 등 다양하다. 농업의 종류는 그 위

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과수의 경우 산악형 또는 

산악-평원 복합형에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과수 지역은 

수확 및 이동의 어려움, 경사진 비탈면에 따른 관계적인 

특성과 경제적 지속성을 위한 발전 방향이 곡물 등 다른 

농업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다(Khaokhrueamuang, 

2017).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과수 지역 GIAHS의 동적 보전 계획의 특징

을 분석하기 위하여 농업유산의 발굴과 보전에 관해 관심

이 높아서 각각 5개 지역, 6개 지역, 15개 지역, 22개 지역

의 GIAHS를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이란, 일본, 중국의 과

수 지역 GIAHS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적 보전 계획 분석

은 스페인 Sénia 지역의 고대 올리브 나무 농업(The 

agricultural system ancient olive trees territorio Sénia), 이

란 Jowzan 계곡의 포도 농업(Grape production system in 

Jowzan valley), 일본 Minabe-Tanabe 지역의 매실 농업

(Minabe-Tanabe ume system), 중국 Kuancheng 지역의 전통

밤나무 농업(Kuancheng traditional chestnut eco-planting 

system in Hebei province)의 4개 지역 GIAHS이며, 각 지

역에서 GIAHS 등재를 위해 FAO에 제출한 제안서를 분석

하였다(FAO, Https;//www.fao.org). 독뫼 감 농업의 경우 

202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때 제출되었던 제안서

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제안서 분석을 통해 과수 지역 

GIAHS의 일반적 특성과 동적 계획 중 위협요소, 실행과제

를 분석하였다. 독뫼 감 농업의 위협요소를 분석하기 위하

여 5가지 GIAHS 등재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창원 단감에 

관한 역사, 재배환경, 산업 동향, 창원시의 단감 육성 정책 

등을 과 관련한 통계 자료, 보고서, 정책 자료, 학술논문을 

검토하여 등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검토된 요소와 

부정적 보고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위협요인으로 도출하

고 GIAHS에 등재된 지역의 동적 계획 등을 참고하여 독

뫼 감 농업 보전에 대한 위협요소를 정리하였다. 동적 계

획수립을 위한 기초 모델은 GIAHS 등재요소에 따른 핵심

기준과 활성화 기준 및 농업유산 보존 모니터링 분류법과 

일본 Minabe-Tanabe 매실 농업의 동적 계획 개요(FAO, 

Https;//www.fao.org)를 참조하여 도출된 위협요소에 따라 

중점요소를 분류하였다. 분석된 위협요소, 모니터링 매뉴

얼 및 GIAHS 제안 지침서를 참조하여 중점요소에 따른 

실행과제를 실행 형태와 실행 주체를 분류하여 작성하였

다(Jiao et al., 2022, Yiu et al., 2022). 

Ⅳ. 연구 결과

1. 과수 지역 GIAHS의 특징

GIAHS 중 과수 지역의 동적 보전 계획을 조사하기 위

해 스페인, 이란, 일본 및 중국의 과수 GIAHS 지역의 특성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스페인

은 유럽에 있는 국가 중 가장 많은 5개의 GIAHS를 가지고 

있으며 농업유산에 가장 관심이 많고 선진적인 행보를 나

타내는 국가이다. 2018년도에 GIAHS로 지정된 스페인 

Sénia 지역의 고대 올리브 나무 농업은 27개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평원을 위주로 지중해성 기후의 산지와 평원이 

복합된 207,000ha의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

다. 고대 올리브 나무는 최소 3.5m 이상의 둘레를 가지는 

나무로 Farga 품종이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000톤의 올리브유가 생산된다. 이란 또한 중동지역

에서는 가장 많은 6개의 GIAHS를 보유하며 7개의 우리나

라 다음으로 많은 GIAHS를 보유한 국가이다. 이란의 포도 

생산 농업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인 Jowzan 지역에 약 

3,000ha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7개 마을에 약 9천 명이 

농업을 유지하고 있다. 계곡형태의 이 지역에서 포도, 포도 

시럽, 건포도 등이 주로 생산되며 연간 약 68,500톤의 포도 

생산량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와카야마현의 습한 아열대성 기후에 

있는 Minabe-Tanabe 지역 매실 농업의 면적은 약 4,090ha

이며 79,563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의 매실 과수원

은 산허리의 비탈진 경사면에 위치하며 연간 44,000톤으로 

일본 전체 매실 생산량의 55%에 이른다. 최근인 2023년 

GIAHS로 지정된 산과 언덕이 많고 반건조-반습윤 몬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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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Kuancheng 지역 전통 밤 농업은 6개 마을에 적용되

며 195,200ha에 13,455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밤나

무는 중국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며 연간 38,000톤의 밤

을 생산한다.

2. 과수 지역 GIAHS의 보전에 대한 위협요인

조사된 과수형 GIAHS 지역은 유럽의 스페인, 중앙아시

아의 이란,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으로, 지형, 기후, 소득, 

정치형태 등이 매우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GIAHS

의 보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공통된 요소도 있으나 각 나라

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Table 3).   

보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농업인구의 감소, 생산성 저

하, 전문인력 부족, 산업화 역량 부족, 농업유산에 대한 인

식 부족 등은 모든 곳에서 관찰되는 위협요소이며, 과수 

농업의 특성에 따른 공통된 위협요인은 도출되지 않았으

며 이는 과수 품종의 다양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화적, 기능적,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한 위협요소들이 존재하였다. 스페인 Sénia 지역 

고대 올리브 농업의 위협 중 특징적인 것은 고대 올리브 

나무는 둘레가 3.5m 이상의 나무로 주민 또는 관광객에 의

해 장식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를 위협요소로 보았다. 이란 

GIAHS (Country)
Inhabitants

(people)
Area(ha)

Annual 

production (ton)
Location type Climate type Year

The agricultural system ancient olive 

trees territorio Sénia (Spain)
111,000 207,000 12,000 Mountain-plain Mediterranean 2018

Grape production system in Jowzan 

valley (Iran)
9,063 3,000 68,500 Vally

Moderate 

Mediterranean
2018

Minabe-Tanabe ume system (Japan) 79,563 4,090 44,000 Mountain
Humid subtropical 

climate
2015

Kuancheng traditional chestnut 

eco-planting system in Hebei 

province (China)

13,455 195,200 38,000 Mountain

Semi-arid, 

semi-humid 

monsoon 

2023

Table 2. Characteristics of GIAHS in the orchards

GIAHS Threats to conservation

The agricultural system 

ancient olive trees territorio 

Sénia (Spain)

- Plunder of the ancient olive trees for ornamental purposes

- Competence with the intensive exploitation models of the olive groves

- Abandonment of some traditional olive groves exploitations

- Ageing and depopulation of the inland municipalities

- Lack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and business reputation

- Lack of awareness of the values of these ancient olive trees

Grape production system in 

Jowzan valley (Iran)

- Inappropriate climate, Insufficient agricultural water

- Low incentive of young generation

- Method which is used to transfer grape into raisin is old and then it reduces quality of the crops

- Raisins of the region do not have commercial brand

- Lack of transformation industries and processing which is suitable for production volume of grape in the region

- High fluctuation in price of grape and its products

- Problems related to active organizations

Minabe-Tanabe ume system 

(Japan)

- Fewer farming families and advancing age

- Declining ume consumption

- Coppice forest management techniques being lost

- Increase in ume vinegar and leftover ume flavoring liquid from processing

Kuancheng traditional 

chestnut ecoplanting system 

in Hebei Province (China)

- Trend of loss of young and middle-aged labor forces engaged in agricultural production 

- The balance between small holder farming and scale operation of chestnut production is facing challenges 

- Mountain areas face the risk of soil erosion and water loss in summer 

- Drought restricts the growth of chestnut forests 

- The inheritance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al culture is relatively weak 

Table 3. Threats to conservation of GI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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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wzan 계곡 포도농업의 경우 관개 시스템이 낙후되어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지형에 따른 기후 스트레

스와 포도를 건포도로 바꾸는 방법이 낙후되어 품질이 저

하되는 것을 위협요인으로 보았다. 일본 Minabe-Tanabe 지

역 매실 농업의 경우 소비예측에 실패하여 매실 식초와 가

공과정에서 남은 매실 향 추출액이 증가하여 소비되지 못

한 재고가 폐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농

업인구의 감소로 버려진 유휴지가 증가하여 경관을 해치

며 관광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 Kuancheng 지역 

밤 농업의 경우 소규모 자작농과 밤 생산 규모에 따른 운

영의 어려움과 지형과 기후적 특성에 기인한 침식, 가뭄, 

홍수, 산사태 등에 의한 재배지의 감소를 위협요소로 보았

다. 또한, 중국 소수민족을 통합하는 정책에 기인하여 전통

적 농업문화 계승과 활용이 취약하다는 점을 위협요소로 

들었다. 

유산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은 보전에 대한 위협요소

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

색에 따른 위협요소의 차이는 저마다 다른 실행과제로 나

타나므로 정확한 위협요소의 분석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

는 실행과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며 선행되어

야 할 부분이다.

3. 과수 지역 GIAHS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

GIAHS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은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실행과제마다 실행 주체를 명시한다. Table 4

는 각 지역의 동적 보전 계획을 핵심 요소와 활성화 요소

로 구분하였으며 각 계획에 따른 실행 주체를 나타내었다. 

각국의 동적 보전 계획에서 공통적인 위협인 농업인구

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한 대책은 특별 재정을 마련하는 직

접적인 계획(스페인, 중국)과 생산성 향상, 다양한 가공 제

품 개발 등을 통해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농업인

구를 유지하고 초중고의 교육 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를 농업인구로 유입시키는 간접적인 계획

(일본)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농업시스템의 낮은 생산성은 

모든 지역의 위협요소로 작용하며 생산물을 이용한 다양

한 가공품의 개발을 계획 한다. 특히 이란의 포도농업은 

건포도로의 가공기술이 낙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

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

여 농가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브랜드화를 추구하며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과수 지역은 비교적 

수려한 경관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산업에 대

한 부분을 체험과 음식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였다. 스페인

은 Oleotourism을 개발하여 고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박물

관과 올레길과 세계 올리브의 날을 지정해 축제 등의 이벤

트를 통해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였다. 

전통농업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구의 유지, 경관, 환경, 

생물 다양성의 보전 등 GIAHS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

친다. 연구에서 분석된 4개 지역의 국가 및 지자체는 농업

유산에 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식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교육, 캠페인, 

홍보를 통해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개선은 모든 국가의 공

통적 목표이다.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시기적절한 개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능한 정량적인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대상과 방법을 지정

한다. 그러나 GIAHS 등재기준에는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한다

(Reyes et al., 2020). 다민족에 기인한 전통문화와 전통농

업기술의 보전을 위협요소로 분류한 중국의 경우 전통문

화와 지식의 보전을 위해 구전이나 관행으로 전해지는 것

을 수집하고 문서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다큐멘

터리를 제작하여 중국 국영방송인 CCTV를 통해 국민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계획하였다.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과 실행은 지역과 국가

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의미, 문화적 가치, 농업 활성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의 공

통된 가치를 가지므로 지역 또는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보전 계획에는 GIAHS 홍보를 위

한 기구, 유산 보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유산관

리 센터, GIAHS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역과 

국가적 협력을 위한 기구와 조직을 구성하는 계획을 제공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중국은 농업유산보전을 위한 인식 제고, 보

전조치 및 적응 관리, 생물학적, 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생

계 및 경제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국제교류 계획, 관리 제

도 구축 등 대부분에 걸친 활동을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하

기 시작했고 비교적 최근인 Kuancheng의 밤 농업시스템에

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란의 경우 또한 대부분의 실

행과제 주체가 정부에 의한 국가 주도형이다. 반면 스페인

과 일본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 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 및 행정 체계의 특

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적 특성을 보였다. 강력한 중앙집권형 

국가인 이란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국가주도형으로 

나타나며, 준 연방 국가인 스페인과 중앙집권 국가로 분류

되나 행정구역 및 지방자치권 등의 분권화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은 지자체 및 지역 단체 주도형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일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agricultural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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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한 부분에서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Min and 

Yehong, 2006, Reyes et al., 2020).

GIAHS 지역의 농업의 형태는 곡물(벼), 차와 향신초(샤

프란), 과수, 임업, 목축 등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과수는 곡

물과 비교하면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지역의 특성 또한 과

수의 품종에 따라 평지, 산악, 복합지, 계곡 등 다양한 지형

에 서식하며 관목형 및 수목형에 따라 작업의 방식도 매우 

달라 농업의 형태로 GIAHS 과수 농업의 특성을 분류하기

는 매우 힘들다. 그러나 작물의 관점에서 보면 견과류를 

제외한 과수 지역의 GIAHS의 동적 계획에 관한 특성은 

가공 산업의 발전 또는 새로운 가공 생산물의 개발 등의 

실행과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올리브 농업의 

Country
Action plan for conservation

Criteria* Initiative Participants**

Spain

Core 

- Campaigns, studies, Recovery actions of the olive trees, Research

- Manual of production, Studies on the gastronomy and coupage

- Events, Publications and promotion, Dissemination

- Oleotourism(museum, area, path) 

- Expansion of the current network, events(music, drama, festivities)

- New products related, cooperation with different sectors

- Improvements in the quality and the put on value of the olive oils

- New financial resources for depopulation

- MU, EI, RRI

- MU, RE, RRI

- MU, IPLC

- MU, IPLC

- BS, RRI, IPLC

- MU, IPLC

- BS, RRI, IPLC

- GV, MU

Enabling 
- Cooperation with GIAHS promotion

- TIC and social networks

- GV, MU

- RIO, IPLC

Iran

Core 

- Providing operators with education

- Monitoring and evaluation

- Developing regulations for biodiversity

- Improving physical, environmental, social and production (transportation, storage, 

packaging and etc.) risks

- Identifying and documenting natural vistas

- Branding and marketing

- Patenting local and native knowledge

- GV, IPLC, EI

- GV, RRI, IPLC

- All participants

- GV, IPLC, RRI

- GV, RRI, IPLC

- GV, RRI, RE, BS

- GV, RRI

Enabling
- Forming of expert committee and board of trustees in village

- Select the best course by evaluation of plan and code

- GV, RRI, IPLC

- All participants

Japan

Core 

- Improving productivity, nurturing human resources

- Adding value to ume (develop processed products)

- Conserving the biodiversity of ume orchards

- Initiatives to eliminate abandoned farmland and conserve local landscapes

- Passing on traditional techniques

-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GIAHS

- Festivals and other traditional cultural

- MU, AC, IPLC

- MU, AC, IPLC

- MU, AC, IPLC

- MU, AC, IPLC

- MU, IPLC

- MU, RRI, IPLC

- IPLC

Enabling
- Nurturing cultural stewards

- Contributing to society domestically and overseas through local industries

- MU, IPLC

- MU, IPLC

China

Core 

- Establishing a germplasm resource bank and providing funds for conservation

- Monitoring and evaluation

- Re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rational utilization

- Constructing theme museums for culture

- Cultivating public brands of products and expanding

- Carrying out media promotion activities

- GV

- GV, RRI

- GV, IPLC

- GV, BS, RRI

- GV, RE

- GV, IPLC

Enabling
- Establishing the heritage management center

- Establishing volunteer organizations

- GV

- GV, IPLC

** Core criteria: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agro-biodiversity; local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cultures, value systems, social 

organizations and landscapes and seascapes features.

Enabling criteria:governance, capacity development and research, partnerships and outreach.

** GV, government; MU, municipalities; 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RIO,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I, 

educational institute; RRI, related research institute; AC, agricultural cooperatives; RE, related enterprises, BS, broadcast system.

Table 4. Action plan for conservation of orchard GI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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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올리브의 가공 생산물인 올리브유의 가치와 품질 개

선을, 이란 포도농업의 경우 건포도 생산을 위한 수송시스

템의 노후화를 위협요인으로 두고 수송, 저장 포장 등의 

개선을 실행과제에 포함하였다. 일본의 매실 농업의 경우 

매실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실 향 추출액의 재고를 폐

기하는 것을 위협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가치상승이란 계

획 중 실행과제로 재고를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곡물 및 차의 경우

와 달리 대부분의 과수는 곡물보다 경도가 낮고 수분의 함

량(85% 이상)이 높은 과수 작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기

인한 것이다. 수분 함량이 높은 생산물의 경우 저장성이 

매우 낮아 생산 후 바로 소비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거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

(Park et al., 2007). 저장성을 높이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

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하는 것이다. 과수의 경우 크

게 착즙, 착유, 건조의 1차 가공이 있으며 그 자체로 상품

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2차 가공 후 주류, 음료, 제과 제빵 

등의 다양한 가공이 이루어진다. 올리브의 경우 원물의 소

비량 대비 약 90%가 올리브유로 소비되며, 올리브유의 생

리활성에 관한 연구보고에 따라 올리브유의 기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올리브유 산업은 점차 성장하고 있다

(Tzouvelekas et al., 1999, Zampounis, 2006), 세계 포도 및 

와인 기구(OIV)의 2021년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포도 생

산량 중 포도주 제조 47%, 건포도 7%, 쥬스 등 가공 4%, 

원물 섭취 41%로 전체 포도 생산량의 59%가 가공용으로 

소비된다(OIV, 2021). 일본 매실 생산의 상당 부분이 가공, 

특히 우메보시(절임 매실) 및 우메슈 (매실주)와 같은 제품

에 사용된다. 우메보시와 우메슈는 가장 인기 있는 매실 

가공 형태 중 하나이며 일본 매실의 약 55%를 생산하는 

와카야마현에서는 매실 수확량의 80% 이상이 우메보시와 

매실주로 가공된다(Naitoh et al., 2003). 생산물의 높은 가

공 비율은 과수 지역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가공 산업

의 발전은 과수 지역 농업유산의 보전 계획에 중요한 부분

으로 작용한다.

4. 독뫼 감 농업의 보전 위협요인 및 현 동적 계획 분석

가. 독뫼 감 농업지역의 개요 및 보전 위협 요인 

분석

독뫼 감 농업은 창원시 북부(의창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일대) 낙동강 유역 감 농업의 특징으로, 평지에 있는 표고 

300m 미만의 독립된 구릉성 산지로 낙동강 범람으로 물 

위로 우뚝 솟은 지형을 광범위하게 독뫼로 지칭된다. 독뫼

는 배수, 채광이 좋고 가을·봄 저온, 봄·가을 파수의 안개 

피해 방지에 유리하여 지역 농민들은 독뫼를 이용하여 예

부터 감나무를 재배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독뫼가 가진 

지형적, 기후적 이점을 살려 단감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

하였다.

동적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위험요소의 분석은 매

우 중요하나, 독뫼 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시 

제출되었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동적 계획에 위협요소

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연구에서는 창원 단

감에 관한 역사, 재배환경, 산업 동향, 창원시의 단감 육성 

정책 및 인구정책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계청 자료, 보

고서, 정책 자료, 학술논문 등을 참고하여 독뫼 감 농업 보

전에 대한 위협요소를 분석하였다.

Table 5는 창원 단감 농업지역의 개요과 보전에 대한 위

협요소를 나타낸 표이다. 창원 북부지역의 단감 농업은 약 

Criteria Details

Location Uichang-Gu, Changwon-si, Kyungsangnam-do, Korea

Inhabitants 2,660 households

Area 1,840ha

Annual production 193,351ton

Location type Mountains-plains

Climate type Humid continental and subtropical climate (Dfa, Cfa) 

Threats to conservation

- Fewer farming families and advancing age

- Shift of cultivation areas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 Decrease in sweet persimmon cultivation areas due to development in a big city

- Reduced consumption of sweet persimmons

- Vulnerable tourism resources

- Low brand awareness compared to production volume

- Lack of persimmon-related processed products and industries

Table 5. Characteristics and threats to conservation of Dokmoe persimmon system in Ch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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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ha로 창원 전체 단감 농업의 약 95%에 달하며 2,660

호가 단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연간 감 생산량은 

193,351톤으로 우리나라 최대 단감 생산지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Köppen의 분류법에 따르면 습한 대륙성 기후(Dfa)

와 습한 아열대성 기후(Cfa)로 분류된다.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전 세계 유산지역의 공통

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이 0.72(2023년)명으

로 세계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창원시의 

인구는 2014년 107.5만 명에서 2023년 100.9만 명으로 감

소세에 있으며 농업인구의 감소는 더 빠르게 나타나 농업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장 큰 위협

요소이다. 창원시의 지방소멸지수는 0.67로 소멸 주의단계

이다(Statistics Korea, https://kostat.go.kr).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

여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통

해 기후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

재와   비교하여 21세기 후반(2081년~2100년)에는 기온이 

2.3~6.3°C 증가하고 강수량은 3~18%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한다(Kim et al., 2022). Heo and Lee(2017)는 평균기온, 강

수량, 일조량 등의 변화가 경남지역 단감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독뫼라는 경관을 가지는 

지역에서 감 농사의 지속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거 사과의 주 재배지는 대구 인근의 경상북도 

남부지방이었으나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사과의 주 재배

지는 경상북도 북부, 충청북도까지 올라갔으며 강원도 일

부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독뫼의 지형적 특성상 현재 창

원 북부 독뫼 지역은 단감 재배환경이 적당하나 기후 변화

의 속도가 빠른 만큼 독 뫼로부터의 단감 재배지 이동이라

는 위협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 

대부분의 GIAHS 지역이 도시와 상당 부분 떨어진 지역

이나 독뫼 지역은 창원 북부 의창구에 있으며 창원은 특례

시로 인구 약 100만의 대도시이다. 창원시에서 가장 큰 규

모인 6,562세대의 공동주택단지와 단감 주 생산지인 동읍

(약 6km), 북면(약 9km), 대산면(약 14km)은 매우 인접해 

있다. 또한, 인근에 거대 상업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라 개발

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국

가 및 지자체의 개발에 많은 부분이 희생되어왔다. 

Lee(2022)는 우리나라의 농지는 개발에 따른 이익과 재투

자를 가능케 하는 토지자원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았다. 국

가적 차원에서 농지 보전의 명분을 약화하는 자유주의 농

정의 등장은 국가의 취약한 재정 상황을 타개할 개발이익 

형성과 재투자 메커니즘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행히 농지

의 보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

여 농지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나 매년 1%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Kim, 2015, Kim, 2023). 

농가소득은 농업인구 유지의 가장 큰 요소이며 전통농

업 보전과 직결된다. 전통 과일은 점차 수입 과일로 대체

되고 그 소비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Park et al., 2017). 

특히 젊은 층에서 단감의 소비는 매우 낮은 편이며, 단감

은 저장성이 낮아 먹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원

물 자체로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농업유산으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기에 좋은 방법의 하

나는 관광이다. 독뫼 감 농업은 독뫼의 독특한 지형적 특

성에 기인하나 제주도나 청산도처럼 관광에 적합한 화려

한 경관을 지닌 지역은 아니다. 특히 창원지역은 공업단지

라는 인식이 강하고 주로 출장 등의 이유로 방문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현재의 유산자원의 경관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어렵다. 

창원지역의 단감은 국내 최대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인지도는 높지가 않다. 인접한 진영 단감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있지만, 창원 단감은 아직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지 않아 브랜드화가 부족한 상태이다. 단감을 이

용한 인지도 있는 가공상품이 없는 것도 위협요소 중의 하

나이다. 독뫼 감 농업에 주로 재배되는 단감은 가공제품으

로의 비율이 20% 이하로 낮고 신선과일로써 소비되는 비

율이 높아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Changwon-si, 

2023). 조사된 GIAHS 지역의 농산물인 올리브(90%), 포도

(59%), 매실(80%)은 단감과 비교하면 가공 비율이 매우 높

다. 단감은 사과, 배, 딸기, 포도 등의 과일에 비해 가공상

품의 종류가 매우 적은데, 이는 가공상품화 하였을 때 단

감의 향이 약해 단감의 특색을 잃기 때문이며 가공상품의 

종류가 국한되어 산업화하지 못하고 농가에서 직접 하는 

일차적 가공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Yoo and Hwang, 

2015, Changwon-si, 2023). 

독뫼 감 농업의 위협요인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농

업인구의 감소로 다른 GIAHS 지역의 국가에 비해 인구감

소와 지방 소멸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대도시 안에 존재하는 농업유산은 독뫼 감 농업의 독특

한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과수 GIAHS 지역의 생

산물에 비해 낮은 가공 비율 또한 주목해야 할 요인이다.

나. 독뫼 감 농업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

국가중요농엄유산 등재 시 제출된 독뫼 감 농업의 동적 

계획 개요는 농업유산의 조사연구, 농업유산 보전관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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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구축, 농업유산 다원적 기능 활성화의 3가지 분야와 6

개의 계획, 9가지의 실행과제로 구성되었다(Table 6). 그러

나 독뫼 감 농업의 실행 계획은 위협요소의 분석 없이 작

성되었으며, 독뫼 감 농업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분석된 

농업인구의 감소와 창원지역의 특징적 위협요소로 분석된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마련 및 과수 지역의 

공통 과제인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

다. 또한, GIAHS의 핵심 요소와 활성화 요소의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GIAHS의 등재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독뫼 감 농업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석된 위협요소를 바탕으로 중점요소, 계

획, 실행과제의 흐름으로 수립하였고, 각 과정은 4개의 중

점요소와 6개의 계획 14개의 실행과제로 구성하였다

(Figure 1). Yiu et al.(2022)는 모니터링 기준을 식량과 생

계 보장, 농업생물 다양성, 지역 및 전통지식 시스템, 문화 

및 가치체계, 우수한 경관 특성의 GIAHS의 5가지 핵심 요

소와 거버넌스, 역량 개발 및 연구, 파트너쉽 및 봉사 활동

의 활성화 요소를 중심으로 8개의 개의 Criteria와 24개의 

Sub-criteria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기준에

서 제시한 5개의 핵심 요소를 실행의 주체와 결과의 연관

성에 따라 3가지의 중점요소로 분류하고 3가지 활성화 요

소를 하나로 묶어 총 4가지 중점요소로 분류하였다. 

Schoubroeck et al.(2006)은 GIAHS의 동적 보전을 위한 참

여국의 제도적 메카니즘을 보고하였는데 그의 연구에 의

하면 보전을 위한 계획은 국가의 지리적 환경, 정치·경제

적 환경, 지역사회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지중해 기후의 완전한 지방자치국인 스페인, 강력

한 중앙집권 국가인 중국과 달리 일본은 GIAHS의 국가 

중 지리적, 제도적 환경, 지역사회의 수준 등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다. Nagata and Yiu(2021)의 보고처럼 개발도

상국의 모델과 다른 선진국형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 

일본의 동적 계획은 독뫼 감 농업의 동적 계획의 수립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inabe-Tanabe 매실 농업

의 경우 동적 계획을 개요를 작성할 때 4개의 분야

(section), 9개의 계획(plan), 22개의 실행과제(Initiative)로 

구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계획과 실행과제가 많은 이유는 

매실 농업이 GIAHS 등재 시 매실 농업 외 임업, 특히 숯

에 관한 농업을 함께 인증받아 숯에 관한 계획이 함께 포

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생산 촉진 및 판매 채널 확대

동적 계획의 첫 번째 중점요소인 생산 촉진 및 판매 채

널 확대는 생산성 향상 및 단감의 가치 향상을 포함한다. 

좋은 품종의 단감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브랜드와 패

키지를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한, 홍보와 마케팅

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독뫼 감 농업에 적합한 관광상

품을 개발한다. 이 요소의 결과는 농가 수입을 증대시켜 

농업인구 감소를 방지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감소문제는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 임금, 부동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전

Section Plan Initiative

Agricultural heritage survey and 

research
Establish a plan

Establishment of persimmon agri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and investigation of characteristic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agri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source 

maintenance

Developing resources to improve agricultural heritage landscapes and 

cultivation environments

Resource 

conservation

Production of materials for conservation of resources and traditional 

agricultural techniques

Establishment of a sense of culture in the lives of Changwon citizens and 

operation of a cultural school

Activating the pluralistic functions 

of agricultural heritage

Value promotion Changwon persimmon agricultural heritage promotion and marketing

Building of 

capabilities 
Council operation and resident capacity building education

Value creation

Changwon persimmon agricultural exchange program operation

Development of Changwon persimmon agricultural heritage brand and 

packaging package

Changwon persimmon agricultural system rural tourism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able 6. Action plan framework of Dokmoe persimmon system as NIAHS  



독뫼 감 농업의 GIAHS 등재 및 보전을 위한 4개국 과수 지역 GIAHS의 동적 계획 비교 및 분석

Vol. 30, No. 2, 2024 45

략적인 계획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이와 연계하여 

농업정책과 관련 산업의 육성, 후계 농 및 청년 농 육성,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가공상품은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수입을 올려줄 뿐 

아니라 브랜드를 알리는 데 매우 유리하며, 가공 산업이 

발달한다면 단감 농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 현재 

단감 가공상품은 말랭이, 즙 등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가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잘 만들고 잘 홍보한 배, 매

실, 석류 등을 이용한 가공 음료 상품이 전국 그리고 해외

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보인 사례를 통해 제품 개발과 홍보

가 미치는 영향을 잘 보아왔다. 최근 단감 잼을 비롯한 카

페용 음료, 빵, 떡, 김치 등이 개발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대

중화되지는 못했다. 단감의 가공 비율이 낮은 것은 단감을 

가공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만 연구 개발을 통해 새

로운 방법을 모색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지속해서 우수한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창원 단감의 인지도 상승이 중요하다. 과거보다 창원

지역 단감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창원지

역이 생산하는 단감의 생산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상

태다. 농산물의 인지도는 브랜드 경험과 브랜드 신뢰와 밀

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농업유산을 브랜드화하였을 때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단감이 농업유산으

로 지정된다면 신뢰하고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3.43점(리커

트 5점 척도 값)으로 높게 조사되었다(Ahn et al., 2023, 

Song and Kang, 2024).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창원시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별화된 브

랜드 개발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을 갖지 못하는 창원지역에서 적합한 관광의 형태는 

체험 관광이 될 것이며, 경관의 부족함을 재밌는 놀 거리

와 농업유산자원을 활용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관광 상품

화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통문화에서 음식

문화는 매우 중요하며 식량과 기호 식품으로써 해당 농업

의 존재를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문화, 음식, 수확 등

의 체험 관광은 경제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문화 계승의 측

면에서도 의의가 있다(Ma et al., 2021). 

2) 생물다양성과 지역 경관의 보전

독뫼 감 농업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관리방법이 필요하고 농업유산의 평가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보전과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돼

야 하므로 동적 계획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산 모니

Figure 1. Advanced action plan framework for conservation of Dokmo persimm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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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은 문화유산 자체의 보전과 가치 유지를 실현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실현

할 수 있다. 농업유산의 모니터링에는 두 가지 주요 목표

가 있다. 하나는 모니터링 관리자가 GIAHS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이해하고 농업유산 보전 및 개발프로세스와 규

칙을 숙지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보전 및 개발 조치가 농

업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GIAHS의 안

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며, 긴급 상황에 대한 

조기 경고 및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다(Jiao et al., 2021, 

Kim et al. 2014a). 따라서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고 농업유

산 모니터링 체계구축 이후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는 모니터링과 관련한 전문인력 및 관리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산지역인 창원시는 약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므로 농업유산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훼손

될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이를 위

한 예산을 책정하여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대의 이동은 작물재배지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변화

하는 농업기후 조건에서 작물 재배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재배법, 새로운 품종, 탄소 저감 및 

탄소 순환 농법 개발 등을 통해 기후 위기를 대처해야 한

다. 농업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독뫼 감 농업이라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Hwang et al., 2012, Lim et al., 2023).

3) 전통기술과 문화의 계승

전통 농업기술과 문화의 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

은 세대를 위한 교육과 실행의 반복을 통한 계승이다. 초

중고등학교에 따른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전

통행사, 체험학습 등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전통농업

기술과 문화에 대한 홍보는 유산 인식의 확대에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기존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기존의 매체뿐만 아니

라 유튜브, SNS 등의 최근 흐름에 맞는 영향력 있는 플랫

폼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농업유산의 보전에 

다양한 디지털 첨단기술을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Chao et al.(2023)은 농업유산 지역의 경관을 

메타버스(Metaverse)로 구성하여 디지털 트윈, 디지털 네이

티브, 물리적 현실과 가상 현실의 공존이라는 세 가지 연

속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혁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메

타버스는 홍보에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고 젊은 세대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기에 좋은 방법의 하나다. Kohsaka and 

Mstsuoka(2015)는 일본의 Suzu, Yamanouchi 그리고 

Itoigawa 지역과 관련하여 웹, SNS 등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방법을 통해 농업유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광, 교육, 브랜드, 인증, 신칸센(교통), 농업, 보

전 등이 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계획은 경제적 목적

을 위해 고안되지는 않았으나 기대와 다르게 경제적인 부

분의 단어들이 많이 조사되어 유산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

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유산과 관련한 메타버스와 텍스트마

이닝은 농업유산과 관련한 홍보관(단감테마공원)의 전시기

획,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다. 

4) 국내외 시너지 창출

현재 국내 18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지정되어있으며, 

세계적으로는 86개의 GIAHS가 등재되어 있다. 농업유산

은 지역과 특색이 다양하여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보

전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정보확산 및 사회공헌을 위해서 창원 감 농업의 교류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교류 시스템 

구축을 실행과제로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유산에 대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서 관리하고 일부 재정적 지원은 있으나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은 

없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이후 단계에서 주체 

간 역할 분담 관계가 불분명하다(Kwon and Jeong, 2018, 

Lee et al., 2018). 정부는 농업유산 지역의 보전과 관련한 

예산과 법률적 장치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고, 실행의 주체는 일본이나 스페인처럼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그 주체가 되어야만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의 변화

에도 소중한 농업유산 보전 계획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이다. 

Ⅴ. 결  론

창원 독뫼 감 농업은 낙동강 하류의 낮은 구릉지의 경사

진 반 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의 형태로 지형적 특

성을 이용하여 강풍을 피하고 전통 감나무인 고욤나무에 

단감 가지를 접붙여 재배하는 독특한 농업유산이다. 독뫼 

감 농업은 2022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당

시 보전을 위한 동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GIAHS의 

등재기준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GIAHS의 등재 시, 

동적 보전에 대한 위협과 분석, 이미 구현 중이거나 다양

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역에서 구현하게 될 전략, 

조치 등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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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뫼 감 농업의 보전을 위한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GIAHS의 등재기준에 미치는 동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과수 지역 4개국 GIAHS의 동

적 계획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수 지역 GIAHS 분석결과 농업인구의 감

소, 생산성 저하, 전문인력 부족, 산업화 역량 부족, 농업유

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은 공통된 요인으로 나타났고, 국

가별 정치, 문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내는 

요소가 분석되었다. 독뫼 감 농업은 농업인구의 감소, 기후 

변화에 의한 재배지역 감소, 단감 소비의 감소, 관광지로서

의 취약함, 생산량 대비 낮은 인지도, 단감 관련 가공상품 

및 산업의 부족 등이 공통된 위험요소로 분석되었으며 대

도시에 위치하여 개발에 따른 위험성이 비교 지역과는 다

른 위협요소로 분석되었다. 동적 계획의 실행과제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 곡물과 달리 가공 산업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된 요소가 과수의 공통된 특징으로 분석되었으며 독

뫼 감 농업의 경우 특히 취약한 부분으로 조사되어 이를 

육성하는 동적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동적 계

획의 기본 개요는 생산 촉진 및 판매 채널 확대, 생물다양

성과 지역 경관의 보전, 전통기술과 문화의 보전, 국내외 

시너지 창출의 4가지 중점요소와 생산성 확대 및 인재양

성, 새로운 가치창조, 유산지역 경관과 생물 다양성 보전, 

전통농업 계승, 전통문화 계승, 국내외 교류를 통한 정보확

산 및 사회공헌의 6가지 계획, 우수한 감나무 식재로 생산

지역 보전, 교육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 브랜드, 가공상

품, 패키지 개발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감 농업유산의 홍

보 및 마케팅, 유산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개발 및 구

축, 농업유산 경관 및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개발, 기

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 개발, 농업유산 보

전을 위한 규제, 제한 및 자금 지원, 전통 농업기술의 교육, 

전통농업 문화와 기술 보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황보관, 축제, 체험 등 문화행사 개최, 창원 감 농업 교류 

프로그램 실행,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 교환 기구 구

성의 14가지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동적 계획의 수립은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정

책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독뫼 감 농업의 생산물인 단감은 과수 GIAHS의 지역

들의 생산물에 비해 낮은 가공 비율로 관련 산업의 부재가 

위협요인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를 극복한다면 오히려 성장

의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다양한 가공제품을 위한 연구

가 개발되고 그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유산의 보전 계획을 수립

한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유산으로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독뫼 감 농업의 GIAHS 등재를 위한 동적 계

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 

정책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한다. 독뫼 감 농업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출발

점에 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동적 계획은 뼈대에 불과

할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GIAHS 지역의 모니터링 보

고서를 통해 제안된 동적 계획의 결과가 검토되지 못하였

고, 동적 계획의 중심요소 및 실행과제 도출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검토과정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GIAHS는 생물학, 농업경제학, 민속학, 인류학, 조

경학 등 여러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각 분야의 

학자들과 실행 주체들인 지자체, 지역 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예산과 연도별 계획을 비롯하여 구체

적인 개별 과제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GIAHS의 

보존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중 창원단

감 농촌융복합산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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