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3, No. 1 pp. 804-811, 2022

https://doi.org/10.5762/KAIS.2022.23.1.80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804

한국 경종농업의 플로우 노동투입량 추계 및 
노동생산성 변화요인 분석

오유민1, 유영봉2*

1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2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An Estimation of the Flow Labor Input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abor Productivity in Korean Crop Production

Yu-min Oh1, Yong-bong Yu2*

1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Seed & Variety Service, Jeju Branch Office
2Dept. of Applied Economics, Agricultural Economics(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농업의 노동 생산성은 산출물 생산에 투입된 순 노동 시간을 집계하여 분석해야 하지만, 기존 한국 농업은 자료
확보의 제약으로 플로우(Flow) 투입량이 아닌 스톡(Stock) 투입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농업의 경종부문 노동 생산성 변화를 계측하고, 구조 변화의 원인 분석을 위하여 1977~2019년의 지역별·작물별 노동
투입량에 대하여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는 플로우 통계자료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추계한 통계량을 토대로 노동생산성
함수를 분해하여 계측하였으며, 지역별·품목별 노동 투입 집중도지수(LI)를 활용한 고정효과(Fixed-Effect) 회귀분석으
로 노동생산성의 변화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작물 선택의 구성 변화는 투입 노동 배분에 영향을 주고, 
이는 토지/노동 요소 대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농업의 노동생산성 정체는 작물유형별 투입 노동 배분의 고정성 증가에서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급격히 진전
되는 한국 농업의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감소 속에서 경종 농업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작물 선택 및 작물 간 노동
배분의 유연성 확대가 요구된다.

Abstract  Agricultural labor productivity has to be analyzed by aggregating the net labor hours invested 
in the output production. But previous research analysis of Korea's agricultural labor productivity used 
only labor stock inputs due to the absence of flow inputs in general. Hence, this paper estimates the
agricultural labor flow input by region and crop from 1977 to 2019 and decomposes the labor 
productivity function. We analyzed the labor productivity changing factor by a panel fixed-effect 
regression function, which uses the labor intensity index (LI) by region and crop type. The estimated 
results confirm that an increase in the fixedness of labor allocation among crop types induced stagnant
labor productivity from the 2000s in Korean agriculture. In conclusion, since the increase in labor age 
and decrease in the number of laborers in Korea are rapid, any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in Korean
crop production requires flexibility in product mix and labor input allocation.

Keywords : Agricultural Labor Flow, Labor Allocation, Labor Productivity, Labor Intensity Index, Labor 
Diversit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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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의 생산구조 변화는 생산기술과 요소투입의 효율
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생산기술 변화 분석은 총 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요소 생산성
(Factor Productivity)의 계측에서 시작된다. 농업의 총 
생산성은 총 투입물 대비 총 산출물의 비율로 농업 전체
의 효율 정도를 나타낸다. 요소 생산성은 단수 또는 노동 
한 단위에 대한 효과로, 요소별 생산성 변화나 기술 변화
의 특성 확인 또는 농업의 성장경로 분석[1]에 활용하기
도 한다.

기존 한국 농업의 요소 생산성 분석은 이론에 부합하
는 투입 요소별 통계량 확보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농지 투입의 경우 실제 작물 재배에 투입되는 토지
의 순 투입(Net Input)량을 환산해서 분석에 사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통계량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농
업노동 투입 역시 산출물 생산에 투입된 순 노동시간을 
집계하여 요소 생산성을 분석해야 하지만 자료를 확보하
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한국 농업의 생산구조를 분석할 때 농지
는 경지면적 또는 재배면적을 사용하고, 노동은 농림업
취업자 수와 같은 스톡(Stock) 통계를 사용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스톡 자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순수 플로
우 자료의 필요성을 강조[2]하고는 있으나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농업노동 생산성 연구는 노동 스톡량을 경제
활동 인구조사 통계에서 추계[3]하거나, 한국의 농림업취
업자 수로부터 농림어업 부문 노동생산성을 계측하여 활
용하였다[4,5]. 그러나 이러한 노동 스톡량은 실제 작물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으로 보기 어려워 농업노동의 순수 
투입량과 산출과의 이론적 기술 관계를 설명하는 통계량
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스톡 통계자료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농가경제조사의 호당 평균 농업노동투입량을 
근거로 한국 농가의 총 노동투입량 추계 후 한국 농업노
동 투입 플로우량으로 활용[6-8]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는 농가경제조사 농가표본의 시계열 단층이 발생하여 연
속데이터로써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농업노동의 플로우를 
추계한 연구[9]에서는 1963~2014년 한국 농업의 경종
작물, 축산 및 기타 농업에 대해 노동 투입시간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한국 농업 전
체의 노동생산성 변화를 스톡과 플로우에 대해 비교 분

석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 농업 전체의 추계결과이
므로 지역별, 품목별 생산기술변화를 계측하는 데는 제
약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농업의 경종 부문 노동생
산성 변화를 계측하고, 구조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
해 지역별·작물별 노동 투입 플로우 통계량을 추계한 후, 
노동생산성 함수 계측과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이를 통
해 한국 경종농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요인을 시기별로 특
정 짓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지역별·품
목별 노동 플로우 투입량과 노동집중도 지수를 추계하였
다. 3장에서는 지역별 노동생산성을 계측하고, 노동집중
도 지수를 활용한 노동생산성 함수 계측을 통해 경종농
업의 노동생산성 변화요인을 계량적으로 분해하여 검증
하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
의를 정리하였다.

2. 한국 경종 농업의 지역별 노동 플로우 
투입량 추계

2.1 자료의 개요
플로우 통계량은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 소득자료

(전국, 지역)’의 작목별(51개 작물) 자가 및 고용 노동 투
입시간과 통계청의 농작물 생산조사의 작물별 재배면적
을 활용하였다. 스톡 통계량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중 시·도 산업별 취업자의 농업·임업·어업 취업자 
수와 고용 노동통계의 전 직종 연평균 근로시간을 활용
하여 지역별 연간 총 노동 공급 가능 시간을 도출하였다.

노동생산성 및 토지생산성 산출에 사용한 경종 작물 
총산출은 농림통계연감의 품목별·지역별·연도별 생산량
을 1991년∼1995년 기준 품목별 평균 가격으로 가중 집
계하여 산출하였다. 토지 또한 같은 자료의 지역별·품목
별 재배면적을 사용하였다. 계측에 사용된 투입 요소량
은 플로우 통계량이며 생산성 역시 플로우 요소투입에 
대응한다.

2.2 플로우 노동투입량 추계 방법
Eq. (1)은 이론에 부합하는 지역별(여기서는 9개의 

도) 경종작물 생산에 투입된 노동플로우량의 정의로, 각 
작물에 투입한 노동시간의 합이다. 이를 지역별로 추계 
후 Eq. (2)에 대입하여 연도별 한국 경종농업 총 노동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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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을 도출한다. 

 


  ×   (1)

Where,   denotes  region’s labor input in  
year,   denotes labor input(hours/ha) by  
crop of  region in  year,  denotes 
cultivated area(ha) by  crop of  region in  
year.

  


 (2)

Where,  denotes total labor input 
of Korea crop in  year.

2.3 스톡 노동투입량 추계 방법
스톡 통계량은 유영봉 등을 원용하여[9,10] 지역별 농

림업 취업자 수를 추계하고, 고용노동통계의 전 직종 연
도별 연평균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역별 농업노동 총 공
급 가능 시간을 추계하였다(Eq. (3)). 유영봉 등에서는 단
일연도 근로시간을 적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도별 
근로시간을 적용하였다.

   ×  (3)
Where,   denotes labor stock hours of   
region in  year,     denotes employed 
people in agriculture and forestry of  region in 
 year,  denotes average working hours per 
employment person in Korea in  year.

Eq. (4)로 집계된 총 농업노동 공급 가능 시간은 농업
부문 취업자의 공급 가능한 총 노동투입량을 시간으로 
추계한 것이다. 이는 농림업취업자의 ‘연간 공급 가능한 
총 노동량’을 의미하므로 경종농업 이외에도 축산, 화훼 
및 비농업 부문의 겸업 노동량을 포함한다.

  


  (4)

Where,  denotes total available 
supply hours of the total employment person in 
Korea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in  year.

2.4 노동투입량 추계결과
Fig. 1은 한국 농업 전체의 스톡-플로우 노동투입량 

추계결과로, 스톡 노동투입량은 경종농업 플로우 노동투
입량보다 많다. 그 격차는 1990년대 이전이 더욱 크므로 
스톡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농림업취업자 수가 많
을수록 경종부문 노동투입량이 과대평가됨을 알 수 있
다. 최근 농림업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경종 플로우 투입
량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두 계열 간의 격차는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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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timation of labor input(stock and flow) of 
Korean agriculture: 1977~2019

Table 1은 Eq. (1)과 Eq. (2)로부터 추계한 전국 및 
지역별·작물유형별 플로우 노동투입량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한국 농업 경종작물의 총 노동투입량은 1977년 이
후 2019년까지 연평균 -4.3%로 감소한다. 2000년을 기
준으로 후기에는 노동 투입시간 감소가 -4.6%로 전기보
다 다소 심화한다. 

작물유형별로는 맥류·잡곡류에서 연평균 –8.3%, 미곡 
-6.6%로 식량 작물의 노동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는 
미곡과 식량 작물에서 노동과 농기계의 요소 대체가 진
전됐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과일, 채소류는 연평균 
-2.2%, -3.0%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노동 대체가 더디
게 진행된다. 특히 과일류는 채소류보다 노동 투입 감소
율이 낮아, 자본재의 입식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과수 농
업의 기술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북의 노동투입량 감소폭이 전국평
균보다 높으며, 후기에 경기, 충북, 전남의 노동시간이 
급감한다. 특히 후기의 유형별 노동투입량 감소율은 과
일류의 경우 경기, 충남이 높고, 전북, 경북은 낮다. 채소
류는 경기, 충북이 높고, 경남, 제주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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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year　 rice

whea
t & 

other 
grain

s

pulse 
& 

potat
oes

fruits
vege-
table

s

oil 
seeds 

& 
cash 
crops

total

Korea
'77~'00 -5.9 -11.0 -7.5 -1.5 -2.0 -5.8 -4.3
'00~'19 -7.7 -5.2 -4.1 -3.2 -4.4 -2.1 -4.6
'77~'19 -6.6 -8.3 -5.8 -2.2 -3.0 -4.1 -4.3

Gyeong
-gi

'77~'00 -7.9 -9.1 -8.1 -3.8 -1.9 -6.1 -4.9
'00~'19 -7.5 -3.3 -1.6 -5.5 -7.1 -3.9 -6.3
'77~'19 -7.6 -6.4 -5.1 -4.5 -4.1 -5.0 -5.4

Gang
-won

'77~'00 -6.4 -9.9 -6.4 -3.3 0.2 -6.9 -4.1
'00~'19 -7.4 -4.1 -4.6 -3.5 -5.1 -0.4 -4.8
'77~'19 -6.7 -7.1 -5.4 -3.3 -2.1 -3.9 -4.3

Chung
-buk

'77~'00 -6.7 -7.7 -7.2 -2.2 -1.9 -4.8 -4.0
'00~'19 -8.3 -2.5 -4.6 -2.3 -7.2 -4.3 -5.1
'77~'19 -7.3 -5.3 -5.9 -2.2 -4.2 -4.5 -4.4

Chung
-nam

'77~'00 -5.5 -15.0 -9.3 -3.7 -1.1 -3.0 -4.1
'00~'19 -7.3 -5.2 -1.6 -6.7 -5.4 5.9 -3.4
'77~'19 -6.1 -10.5 -5.8 -4.9 -2.9 0.8 -3.7

Jeon
-buk

'77~'00 -5.4 -12.1 -7.1 -1.0 0.5 -3.8 -3.6
'00~'19 -8.5 -5.1 -2.6 -0.8 -5.3 -0.8 -4.9
'77~'19 -6.7 -8.8 -5.0 -0.9 -2.1 -2.4 -4.1

Jeon
-nam

'77~'00 -4.7 -12.0 -8.0 3.0 2.4 -1.5 -2.9
'00~'19 -7.7 -7.6 -4.2 -3.2 -4.1 -8.7 -5.2
'77~'19 -5.9 -9.8 -6.2 0.2 -0.6 -4.7 -3.8

Gyeong
-buk

'77~'00 -6.6 -14.0 -6.2 -0.7 0.0 -6.2 -3.4
'00~'19 -7.7 -7.1 -6.4 -1.4 -5.2 -3.8 -3.9
'77~'19 -6.9 -10.7 -6.1 -1.0 -2.3 -5.0 -3.6

Gyeong
-nam

'77~'00 -6.9 -13.7 -6.7 -0.1 0.3 2.4 -3.5
'00~'19 -8.1 -6.4 -8.5 -2.3 -3.0 -1.2 -3.5
'77~'19 -7.3 -10.3 -7.3 -1.1 -1.1 0.7 -3.4

Jeju
'77~'00 -12.7 -12.5 -6.1 -1.7 6.5 -12.0 -3.0
'00~'19 -12.0 0.0 -6.4 -2.2 -0.6 -9.7 -2.0
'77~'19 -12.1 -6.9 -6.1 -1.9 3.2 -10.7 -2.5

Table 1. Labor input change in Korean agriculture by
region, crop type: 1977~2019          (unit: %)

이처럼 지역별 노동투입량 변화가 다른 것은 작물 재
배 구성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 투입
량은 작물별 농업생산기술변화(단수 변화 및 요소대체)
와 지역별 작물선택의 고착화(또는 유동화)의 영향을 받
게 되는데, 이는 작물별 노동 투입의 집약도로 설명할 수 
있다.

2.5 지역별 노동집중도지수 추계
지역별 작목의 특화 또는 다양화 정도로부터 재배작물 

선택(Products Mix)의 유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서는 지역별 재배작물의 노동 투입집중도 지수(LI: Labor 
Intensity Index, 이하 LI)를 Eq. (5)로 추계하고, 지역
별 품목선택의 유연성에 대한 장기 추이를 살펴본다.




 (5)

Where,  denotes total labor flow input of 
region in  year,  denotes labor input by 
crop group of  region in  year.

Eq. (5)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응용한 작물유
형별 노동 비중을 반영하는 지수이다. 작물유형 그룹(g)
은 노동 투입 성격별로 노동집약적인 과일·채소류, 자본 
집약적인 미곡류, 그 외 작물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작물별 노동량의 구분이 불가한 스톡량에서는 구축
할 수 없는 지수이며, 본 연구에서 지역별 작물별 노동 
투입시간을 추계했으므로 생성할 수 있다.

   (6)

Eq. (6)은 지역별 작물선택의 다양화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화 지수(DI: Diversity Index)이다. Eq. (5)를 전국
과 각 지역에 대해 도출하고 이의 역수로부터 산출한다.

Fig. 2는 Eq. (6)으로 산출한 전국 및 지역별 노동 투
입 다양화 지수 변화 추이(1977~2019년)를 나타낸다. 
지수가 3.0에 가까울수록 다양화가 진전되고, 0.0에 가
까울수록 특정 작물 유형에 특화됨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종농업은 수입 개방 전인 1990년대 초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세 작물유형에 대한 노동 배
분의 다양화 현상이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후 2000년경
까지는 노동 배분의 특화가 진행되고, 2010년 이후에는 
지역별 다양화 수준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고착화가 
유지된다. 이 시기의 경기, 충남,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작물별 노동 투입 배분이 다양화되었고 경북, 경남, 제주
의 경우 특정 작물유형에 특화된 상태에서 작부 유형의 
고착화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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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versity Index of agricultural labor input by 
region: 197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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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경종농업 노동생산성 요인분해

앞서 Table 1과 Fig.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경종 농업은 2000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시기별 노동 투
입 특성의 구조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추계한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노동
생산성을 도출하고, 노동생산성 분해함수를 계측함으로
써 시기별로 노동생산성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계
량적으로 검증한다. 

3.1 분석모형
Eq. (7)은 노동생산성을 정의한 것이며 Eq. (8)의 항

등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1]. 이로써 노동생산성은 토지
생산성과 토지/노동 비율로 분해된다.

  (7)
Where,  denotes labor productivity,  denotes 
crop production value(1991-1995 constant price), 
  denotes labor flow input.

≡ 

×


 (8)

Where,  denotes cultivated area,  denotes 
land productivity,   denotes land/labor ratio.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농기계
와 노동의 대체, 노동력의 감소, 기후변화 등 산출에 영
향을 주는 요인 등) 본 논문에서는 노동 투입의 작물별 
배분효과가 노동생산성 및 단수와 토지/노동비율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계측하기 위해 Eq. (9)와 
같이 노동생산성 함수에 대해서 Eq. (5)의 직전년도 노동
집중도지수(LI)와 추세(연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한다.

   (9)

Eq. (10)은 Eq. (9)를 선형으로 특정화한 것이다. 이 
계측에서는 도별고유성을 고려한 지역 고정효과(Fixed 
Effect) 패널 회귀 분석함수를 추정한다.

ln      (10)
ln      (11)
ln        (12)

    
 

     
 

   
  

(13)

Eq. (8)로부터 Eq. (10)은 Eq. (11), Eq. (12)로 분해
할 수 있으므로 Eq. (13)이 성립한다. 따라서 는 
  로, 은   으로 분해된다. 즉 노동생산성
에 영향을 주는 (t-1)기 노동집중도의 변화( )는 토지생
산성과 토지/노동비율에 영향을 주는 (t-1)기의 노동집
중도 파라미터의 합(   )이다. 결국, 노동집중도가 토
지생산성과 요소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합은 노동생
산성의 변화 총량과 같으며, 이로부터 노동생산성의 변
화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3.2 지역별 노동생산성 계측
Fig. 3은 Eq. (7)로부터 전국평균과 지역별 경종농업 

노동생산성을 계측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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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abor productivity of crop production by 
region in Korea: 1977~2019

Fig. 3에서 보듯이, 2000년대 후반까지는 노동생산성
이 향상하며 지역별 격차도 크지 않다. 이후 전국평균 노
동생산성이 정체하고, 전북, 충남을 제외한 지역은 노동
생산성이 정체와 하락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앞서 2.5장에
서 살펴본 노동집중도 변화에 대응하는 추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효율적인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유도
하는 품목선택과 노동 투입 배분의 유연성이 경직되면서 
노동생산성의 정체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역
별로 변화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 노동 
배분의 효율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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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1977∼2000) Post(2001∼2019)

ln ln ln  ln ln ln 
R1 R2 R3 R4 R5 R6

  0.438 1.112 -0.674 -1.196 0.463 -1.660

(0.388) (0.326)*** (0.276)** (0.370)** (0.133)*** (0.348)***

 0.038 0.557 -0.017 0.180 0.037 0.143

(0.008)*** (0.010)*** (0.005)** (0.027)*** (0.015)** (0.027)***

 0.000 -0.001 0.001 -0.002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onstants 1.003 7.852 -6.849 -0.149 8.238 -8.387

(, , ) (0.181)*** (0.155)*** (0.103)*** (0.443) (0.252)*** (0.478)***

R-sq.
(within) 0.9443 0.8397 0.8072 0.7956 0.2858 0.8172

F 468.26 46.84 37.01 80.85 12.39 49.07
Obs. No 189 189 189 171 171 171

Note: * P < 0.10, ** P < 0.05, *** P < 0.01

Table 2. Fixed effect regression results of labor productivity decomposition in Korean agriculture

3.3 노동생산성 변화 요인분해 
본 장에서는 앞의 분석모형에서 정리한 함수식을 계측

하고 노동생산성 변화요인을 계량적으로 분해한다. 노동
생산성 변화요인 분석 시기는 한국 농업의 정체가 시작
되는 2000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였다
[3,10,11]. 구조변화 검증을 위해 차우검정(Chow Test)
을 실시하였고, 2000년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F(2, 347)=379.23, Prob>F=0.0000)

Table 2의 회귀식 R1, R4는 Eq. (10), R2, R5는 Eq. 
(11), R3, R6은 Eq. (12)에 대해 시기별로 추정한 결과
이며 통계적, 이론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계측결과 노동집중도(LI) 변화는 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해 전기에는 0.438, 후기에는 -1.196의 영향력을 보
여, 그 영향이 전후기에 역전된다.

전기에 노동집중도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0.438)은 토지생산성(AP)에는 1.112, 토지/노동비율
(A/L)에는 -0.674로 분해된다. 노동생산성 변화에 영향
을 주는 상수항 역시 1.003으로 단수 변화의 상수항 
7.852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즉, 전기의 한국 경종농업의 노동생산성 향
상은 단수증가의 영향이 크며, 여기에는 작물 집중도의 
변화(LI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노동집중도가 노동생산성 증
가에 -1.196의 음의 영향을 준다. 후기의 노동생산성 분
해결과, 전기와 같이 토지생산성 변화로부터 0.463의 양
의 영향을 받으나, 전기보다 절반 이하의 영향력이다. 반

면 토지/노동 비율의 변화가 -1.660으로 전기보다 심화
된 음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후기 작물선택에 의한 노동
집중도 변화가 토지생산성에 주는 효과로 인한 노동생산
성 증가는 전기보다 약화되었다. 이는 2000년 이후 작목
선택의 변화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주는 영향력이 감소하
고 노동 투입 배분의 유연성이 전기보다 둔화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경종농업에서는 2000년 이후 노동
집중도 변화가 노동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는 단수(토지생산성)변화로 설명되는 기술진보보다 토지
와 노동력 간의 요소 대체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해되었다. 특히 후기에는 노동 투입시간이 급
감하는 동시에 품목선택의 유연성 저하가 토지/노동비율
에 대한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노동생산성의 정체·하락을 
유인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 경종농업의 노동생산성 계측에 대
한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며 1977~2019년의 지역별·
작물별 노동 투입 플로우 통계자료를 새롭게 구축하였
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별 투입 노동 배분 집중도 지수를 
추계하고, 지역별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경
종농업의 노동생산성 함수를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함
수로 계측하였다. 함수 계측을 통해서는 노동생산성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작물선택과 노동 배분효과를 계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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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농업의 경종부문은 2000년대 이후 작

목선택 고정성에서 유발되는 투입 노동 배분의 비효율성
이 노동생산성 정체·하락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했다. 
작물선택에 따른 토지생산성(단수) 변화의 기술진보는 
2000년대 이전에는 노동생산성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
쳤으나, 이후 영향력이 감소한다. 토지/노동비율의 변화
는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변화에 음의 효과로 작용한
다. 이 결과로 지역별 작물선택 구성 변화는 노동 투입 
배분에 영향을 주고, 이는 토지/노동 요소 대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 노동생산성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 규명되
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으로 향후 한국 경종농업의 노동생
산성의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작물선택
의 유연성과 노동 배분 효율성 증대가 중요함을 계량적
으로 검증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진행되는 지역별 작
목선택의 고착화 개선 및 작물선택 유연성 증대 등의 농
업구조조정 정책 추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급격
히 진전되는 한국 농업의 고령화와 농업노동력 감소 속
에서 도별 경종농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효율적인 
작물선택과 요소 배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의 노동생산성 변화요인 실증분석은 학술적 측
면에서 볼 때 이론적 정합성을 지닌 노동 플로우 투입량
의 새로운 추계로부터 유인된 결과이다. 다만 이번 연구
에서 구축한 자료에 축산 및 화훼부문은 포함하지 못했
다. 향후 이를 포함하는 한국 농업의 플로우 노동투입량 
구축이 필요하며, 플로우 통계량을 활용한 한국 농업의 
노동생산성, 총 생산성 등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을 지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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