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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을 둘러싼 6대 메가트렌드 

-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농업과 농촌의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농업·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는 크게 여섯 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협과 기회가 공존하는 메가트렌드별 
파급영향과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농업·농촌을 둘러싼 
메가트렌드1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Net Zero) 
사회로의 전환은 농업부문에도 위협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기후변화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자연재해 및 병해충 발생 
증가, 물 부족 등을 유발하며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라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작물의 생산, 친환경적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임

1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시대 2  글로벌 애그플레이션과 식량위기의 시대

3  글로벌 경제통합과 무한경쟁의 시대 4  첨단과학기술의 응용과 4차 산업혁명 시대

5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시대 6  새로운 가치지향과 삶의 질 중시 시대

세계적 경제통합의 진전과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확대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농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2000년대 들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FTA) 이후 국가 간 
국경장벽이 낮아지거나 없어져 농업부문도 무한경쟁 시대에 
예외가 아니며 경쟁력 없는 농업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임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업부문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도농 
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고, 농촌소멸 위기는 
가속화될 것임. 하지만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이후 귀농·
귀촌의 증가 추세,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저밀도 농촌사회에 대한 
수요 증가, 고령친화 실버농업 및 농업과 농촌을 활용한 돌봄, 치유, 
힐링 산업의 부상은 잘만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식량 생산의 불안정성 증가는 
불가피하게 과거보다 식량가격의 폭등과 글로벌 식량위기
(식량부족)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임. 세계 7위권의 대규모 
식량 수입국이자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의 심화는 자연히 식량수입 
가격폭등으로 이어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동화 등 첨단기술의 농업분야 응용을 
통해 그동안 저수익·고위험으로 낮은 경제적 평가를 받아온 
농업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임. 첨단 과학기술이 
농업과 연계되면서 농업 생산성 증대 및 고부가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이 일반화될 전망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촌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제발전과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들의 새로운 
가치 지향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시대가 본격화될 것임. 
농업생산의 공간이자 농민의 삶터로 주요 역할을 해온 농촌 
공간이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휴양 및 체험의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의 공간으로 거듭남으로써 농가소득 
창출의 주요 소득원이 될 전망임



6大트렌드 위협요인 기회요인

기후변화와 환경중시
(기후위기 시대)

기후변화, 이상기후, 농업재해 증가
농업 생산성 및 품질 저하

아열대작물 등 새로운 농작물 재배
친환경 탄소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

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식량위기 시대)

국제 식량가격 급등
식량안보 위협

농업과 식량에 대한 관심증가
식량안보의 중요성 인식제고

글로벌 경제의 통합
(무한경쟁 시대)

메가 FTA 등 국경장벽 소멸
농산물 수입개방 심화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
한식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첨단 과학기술 발전
(4차혁명의 시대)

로봇, 인공지능 상용화로 노동력 대체
농업부문 고용창출 능력 저하와 양극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증대
정밀 스마트 농업 활성화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시대)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농촌지역의 경제 위축

귀농/귀촌 확대
실버 농업의 부상

새로운 가치 지향
(삶의 질 중시 시대)

친환경/안전 미충족 농산물의 도태
농촌다음이 부족한 활력저하

친환경 생태 농업의 활성화
농촌 체험, 치유, 힐링 관광 산업화

<표> 농업·농촌을 둘러싼 주요 메가트렌드: 위협과 기회의 공존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 비전과 전략 
안정적 식량공급의 중요성 
-  대규모 식량수입국이자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식량안보의 확보는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임.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실효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

기본방향
-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식량자급능력 제고 노력과 함께 
해외조달 능력 향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내 식량생산 여건상 필요로 하는 모든 식량을 완전 
자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강화 전략은 크게 ▲ 식량자급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등 효율적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 비상위기 사태에 
대비한 효과적 식량재고 비축제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됨

미래 농업 발전전략2

[기후변화, 식량공급, 식량안보의 관계]

식량무역자유화

비교우위 수출과정 체제
가격 및 공급불안정

제약요소

토지 및 물 제한
온실가스 감축

유가 상승

식량수요 증대

인구증가
식습관 변화

도시화

지구 환경 변화

탄소 및 질소 순환
토야의 질 하락

생물다양성 손실

식량수요 증대
인구증가

식습관 변화
도시화

농업(식량) 생산
경종, 축산, 초지
자연자원, 수생

산림,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기온상승

강수량 변화
극단적 기후 현상



전략 1   기후변화 진단·예측 고도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사전적으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예측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농가가 대응하도록 하는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함

 전략 2   농업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극심한 기후변화로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용 수자원과 
농지 등 농업생산기반 인프라를 강화함

   전략 3   기후스마트 농업 및 신품종 개발·보급 확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스마트한 농법을 개발하여 농가 보급을 확산하고, 

기후변화에 적응성이 높은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함

   전략 4   기후재난과 농업재해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      
극심한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과 농업재해의 충격으로 
부터 회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재해지원 및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강화함

   전략 5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 대응 추진체계 개편 
기후위기 대응 통합적 정보·교육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 “기후위기 정책국”을 신설하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민-관 협력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식량공급 비전과 전략]

기후위기에 회복력 높은 지속가능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

비전

기후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식량자급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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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경제통합 대응 글로벌 농업협력 비전과 
전략 

경제안보 블록화 전망과 식량안보 중요성 대두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질서의 쟁점이 효율성
(efficiency)에서 회복력(resilience)과 안정성(stability)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다자주의 기반 무역자유화는 퇴조하고 
안보, 기술, 자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블록으로 재편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각국은 핵심 품목과 식량의 공급망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재편을 추진 중임

EPA 확대 등 해외시장 다변화 지향    
-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인 우리나라는 FTA 네트워크 확장과 
주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규범 정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전망임. 이에 따라 농업부문 시장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트럼프 재선으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 압박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세계적인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안정적인 농식품 
및 생산요소 공급망 구축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내적으로도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해외곡물조달, 식량비축, 해외농업개발 등 
가용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법·제도, 예산·조직 확보가 
시급함

[글로벌 경제통합 대응 식량안보 강화 비전과 전략]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식량안보 강화

비전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망 확보를 통한 
대내외 식량안보 역량 제고

목표
무역자유화 대응 민감품목 보호

전략 1

수출과 국내농업 연계 강화

전략 2

디지털·기후환경 등 
새로운 무역규범 선제적 적용

전략 5

식량안보 연계 농업개발협력과 
해외농업개발 추진

전략 4

경제안보공동체를 활용한
 농식품 공급망 확보

전략 3



  전략 1   무역자유화 대응 민감품목 보호    
신규 EPA, CPTPP, 기체결 FTA 개선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쌀과 주요 채소류 
등 주식의 현행관세를 유지해야 함. 사과, 배, 복숭아 등 
전통과일은 정당한 SPS 조치를 유지하여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비가역적 외부효과 발생을 차단해야 함

  전략 2   수출과 국내농업 연계 강화    
농식품 수출이 100억 달러를 달성한 만큼, 국내 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품목 다각화, K-FOOD+ 
전략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질적 성장을 강구해야 함. 특히, 
신선 농산물의 경우, 수출통합조직 및 수출전문 생산단지의 
조직·역량 강화와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콜드체인물류인프라 
구축, 공세적인 전방위적 수출검역협상 추진 등이 필요함

  전략 3   경제안보공동체를 활용한 농식품 공급망 확보   
IPEF등 경제안보공동체 국가들과 식량안보 관련 인프라 및 
기술 협력 투자 활성화를 주도함(역내 식량위기 공동대응 
기구 발족, 회원국 간 수출제한 금지 조항 명문화, 회원국 
간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확보한 농산물의 반입 보장 규정 
도입 등 추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원료 농산물과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투입재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감. 트럼프 행정부에는 미국 농축산물 
수입 확대 수용 대신 식량안보 및 공급망 안정성 보장(가령, 
곡물 엘리베이터 등 국제곡물 유통망 확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전략 4   식량안보 연계 농업개발협력과 해외농업개발 추진 
K-Rice Belt 구축 등 개도국에 대한 농업개발협력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농식품 수출 및 해외농업개발 사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 맞춤형 지원(영농기술, 
컨설팅 및 현지정보 제공, 해외농업기반시설 공동 개발,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과 장기·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활성화함

  전략 5   디지털·기후환경 등 새로운 무역규범 선제적 적용 
국내적으로 디지털기술 활용 SPS 등 비관세조치 대응역량 
강화,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저탄소와 친환경농업 통합·
연계 육성 등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농업분야 저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역 및 개발 상대국과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저탄소 농산물시장 확대 등의 협력을 추진해야 함



첨단기술 기반
 농업·농촌 대전환

비전

첨단기술(ICT, BT, FT) 기반 
대전환으로 미래 농업·농촌 

시스템 구축

목표

농업생산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

전략 1

농업·농촌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전략 2

첨단기술 산업 연계 
농업·농촌 상생 방안 도출

전략 5

농촌 부문 스마트
 빌리지 구축

전략 4

농업·농촌 자원 
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

전략 3

   첨단과학기술의 농업응용 비전과 전략
 첨단기술 도입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산물 가격 불안정,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위협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적응(adaptation)에 초점을 맞춘 농식품산업 분야 
첨단기술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스마트농업에서 구현되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첨단기술은 토양 자원, 수자원 등 농업·농촌 자원 활용에 
있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기본방향 
-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로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주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이 고려됨

-  그러나 생명 자원 및 먹거리인 식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농식품산업의 특성상 소재 및 최종 소비 상품이 되는 
바이오 소재와 식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바이오 
테크놀로지(Biotechnology, BT; 그린바이오)와 푸드테크 
(Food Tech, FT)도 첨단기술에 함께 포함됨

[첨단기술 응용 농업·농촌 대전환의 비전과 전략]



  전략 1   농업생산환경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구축 
가속화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생육, 
환경, 경제 융합이 디지털 기반하에 구현되는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예측 모형을 개발해야 함

   전략 2   농업·농촌 디지털 전환(DX) 가속화  
    농업·농촌 DX는 하드웨어(ICT 관련 물리적 인프라), 소프트 
웨어(경영 마인드, 운영 기술, 데이터 활용 플랫폼), 인적 
자원(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등 다방면에 걸쳐 가속화가 
이루어져야 함

 전략 3   농업·농촌 자원 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산업으로서의 농업, 지역 공간으로서의 농촌 모두 토양, 물, 
공기 등 농업생산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과 함께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농업·
농촌 자원 관리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함

전략 4   농촌 부문 스마트 빌리지 구축   
농촌 커뮤니티의 경우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병원, 문화 등 
주요 사회 인프라가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디지털 
첨단 기술은 이러한 격차를 줄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 주행 차량, 드론을 활용한 재난 방제, 안전 사고 
모니터링,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등 관련 기술이 농촌 부문 
스마트 빌리지 구축에 활용되어야 함

전략 5   첨단기술 산업 연계 농업·농촌 상생 방안 도출 
첨단기술의 경우 농식품산업을 근간으로 하지만 전후방 
기업들이 각자의 이익 창출만을 목표로 할 경우 정작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 농식품산업이 소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그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농식품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정부 및 농정 당국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함.



미래 농촌 발전전략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 비전과 
전략

-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 융복합 기술의 응용,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가치지향 등의 메가트렌드는 농촌과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축소사회 시대
-  축소 사회에 대응하여 농업의 새로운 역할을 극대화하고, 
미래 농업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촌 공간이 필요함

새로운 가치 지향
-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지만 농촌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농촌주민의 일터, 쉼터, 삶터에서 워케이션, 
농촌힐링, 다지역거주 등 국민의 복지공간으로 변화해야 함

다양화 시대
-  다문화, 귀농귀촌, 세컨홈 등으로 농촌사회의 다양성이 
증대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교환을 농촌개발의 새로운 
동인으로 만들어야 함

디지털 전환 
-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스마트농업, 원격의료,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비스 유지가 필요함

농촌개발의 전략
-  농촌가치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농촌다움의 유지를 위한 농촌자원 
개발과 도농융합의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추구함 

새로운 농촌의 역할과 자원개발 방향
-  기존 농촌은 도시 확산을 위한 여유 공간이자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농촌을 위해서는 농촌자원개발 접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

[농촌개발 접근방식의 변화]

비전

목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농어촌 자원관리와 지역개발

농촌다움 보전과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농어촌 자원관리 기반 구축

접근
방식

AS-IS

농산업자원 중심의 농어촌 자원 및 지역 개발 
도시 지향, 성장 지향의 농촌공간 활용

모델 지향의 농어촌 자원 개발
정책에 대응한 수동적 농어촌 자원 개발

TO-BE

경관과 농촌다움 중심의 농어촌 자원 및 지역 개발
축소사회 지향의 농촌공간 활용

마을다움 지향의 농어촌 자원 개발
농어촌가치 창출을 위한 능동적 농어촌 자원 개발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농촌개발의 방향
-  기존의 농산업 중심과 도시 지향적 자원 개발에서 벗어나, 
경관과 농촌다움을 중심으로 축소 사회와 마을다움을 
반영한 자원 개발로 전환하여, 농촌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을 지향함

기본방향
-  국민에게 필요한 농촌가치 창출을 위한 농촌자원개발과 
함께 농촌다움의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략 1   자본도입
 적극적 자본도입을 통해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함

  전략 2   융합과 다양성 기반 성장
도시-농촌 융합과 다양성에 기반하여 농촌개발을 수행해야 함

  전략 3   농촌 서비스 유지 
농촌 지역의 주거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서비스를 
유지해야 함 

  전략 4   농촌 공간의 농촌다움 유지
미래 농촌공간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다움을 보전하고 농촌공간을 재생해야 함

  전략 5   농촌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농촌개발의 비전과 전략]

농민의 일터/삶터/쉼터에서 
국민의 복지공간으로

비전

도농 연계 융합과 농촌다움을 통한 
농촌의 발전

목표

농촌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본도입

전략 1

융합과 다양성
 기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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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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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응 농촌공간계획 비전과 
전략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0.78
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화로 인한 청년 인구 감소까지 더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더 심각함

-  농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의료, 교육, 금융 등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가 1,500명 미만인 읍면에서는 대부분의 기초생활시설이 
유지되기 어렵게 되어 지방소멸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

기본방향
-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OECD에서 제안한 농촌과 도시 간의 기능적 연계 개념인 
기능적 도시지역(FUA) 개념에 기반하여, 농촌 입지 및 
환경 유형별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독자적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도시와 비교하여 농촌이 가지는 매력과 장점을 
살린 농촌다움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실천적인 농촌 재생 
방향이 필요하며, 따라서 미래의 농촌 공간계획은 자연경관 
보존, 생산 기반 강화, 커뮤니티 강화 및 창조적 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한 농촌 공간계획 원칙에 따라야 함

-  또한, 기존의 농촌 정주인구 외에도 생활인구 혹은 관계인구의 
지역 내 경제적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재생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인재 육성 전략이 필요함

[농촌다움에 기반한 미래농촌공간계획 구상]

농촌 계획에 
고려해야 할 수요

농촌공간계획 원칙

Nature
Rural area

쾌적한 생활환경

자연환경

농업생산

Farmland 

Rural
FacilitiesExisting 

Settlement

New
Village

Creative
space

Creative
space

Creative
space

농촌거주자
-농업인

-비농업인

도시거주자
-생활인구
관계인구

농촌생태계

Conservation

Cultivation

Community

Creative
(including space with 

service delivery in 
rural environment)

Yi, D. Y., & Son, Y. (2022). What Is New Ruralism and Why It Is Needed for Spatial Planning? 
Focusing on Application to Korea as a New Rural Planning Principle. International Review 
for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0(4), 7-28.



 전략 1   농촌 재생능 유형별 농촌재생 모델 구상
도시와의 연계 및 환경적 특징을 바탕으로, 농촌의 유형별 
재생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해야 함 

 전략 1   생활인구를 반영한 농촌 SOC 공급방안 구축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구 정밀 추정과 생활인구 
유형 분석에 기반하여, 생활인구 유형별 확대 전략과 이에 
따른 확장된 농촌 생활권에 기반한 농촌 SOC 공급 방안을 
구축해야 함 

 전략 1   농촌공간특성지도 개발을 통한 공간계획 지원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형, 지질, 토지 이용 등의 
특성을 평가한 한 농촌공간특성지도를 개발하여, 각 지역의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해야 함 

 전략 1   농촌공간디자인 지침과 운용
주민 주도의 상향식 농촌공간 디자인 원칙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농촌의 매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공공디자인 규범을 개발해야 함

 전략 1   농촌생태계서비스 직불제 적용 
농촌의 자연 자본 관리와 생태계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해 농촌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를 정량화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함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응 농촌공간계획의 비전과 전략]

농촌다움에 기반한 
미래농촌공간 재구조화

비전

정주 및 생활인구를 함께 
고려한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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