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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수익성 분석 및 경영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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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하고 경영모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농가 20호를 방문하여 대면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경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은 기본 통계 분석과 빈도 분석을 하였다. 장수풍뎅이 사육농가는 평균
23,529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유충, 성충, 가공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총 수입은 51,234천원이고 평균 소득은 
30,419천원으로 총 수입의 59.3%였다. 목표 소득 50,000천원 달성 경영모형은 가족농을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총 수
입이 84,212천원이고 82,169마리를 판매할 때 경영비는 21,532천원이 소요되고 소득이 50,000천원이 된다. 이때 노
동시간은 총1,528시간이 투입되고 이중에 자가노동시간은 1,250시간, 고용노동시간은 278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농가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생산량 안정화 방안
을 모색하여 판매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농가에서 경영상 필요한 자산 점검 및 목표
소득 달성을 위한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profitability of Allomyrina dichotoma breeding farms and presents a 
management model and an improvement plan. We visited 20 farms throughout the country and 
conducted a face-to-face survey. Income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profitability, and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difficulties and areas requiring improvement.
The farms visited produced an average of 23,529 units sold as larvae, adults, or processed products. 
Gross receipts totaled 51,234 thousand won, and income was 30,419 thousand won (59.3% of gross 
receipts). According to the management model, for a target income of 50,000 thousand won, gross 
receipts would be 84,212 thousand won, 82,169 units would be sold, and the management cost would 
be 21,532 thousand won. In this case, 1,528 working hours would be required, that is, 1,250 family 
working hours and 278 employee working hours. Sales prices must be stabilized by promoting and 
supporting the sale of farm products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Allomyrina dichotoma breeding 
fa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to review the assets required for farm management and 
establish management plans to achieve target incomes.

Keywords : Industrial Insects, Allomyrina dichotoma, Insect Farm, Business Performance, Farm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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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의 대안으로 대두되면서 곤충산
업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
행되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인구
가 2050년에는 9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육류 소비량도 증가할 것이라 하였고[1], 부족한 식
량을 충족시켜 줄 대체 단백질 공급원이 필요한 실정이
다. 곤충은 식용 이외에도 2050년까지 동물성 제품 소비
가 60~70% 증가하면 기존의 사료 자원인 콩과 어분의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2].

농촌진흥청에서는 2011년부터 식용으로 곤충을 이용
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6년에 인체 유해성
이나 독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갈색거저리, 흰
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등의 유충 및 쌍별귀뚜라미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지정되었고[3,4], 2017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식품, 의약품, 
애완용 및 사료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관련 산
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5]. 

장수풍뎅이(Allomyrina dichotoma)는 딱정벌레목 
장수풍뎅이과의 곤충으로 한국, 일본, 중국, 인도에 분포
하고 있으며 상수리 나무 또는 졸참나무와 같은 여러 종
류의 나무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장수풍뎅이 
유충은 건물 100g당 단백질 54.18g, 지방 20.24g, 섬유
소 4.03g, 회분 3.88g을 함유하고 있어[7] 영양학적 가
치가 매우 높고, 성충은 애완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이렇게 장수풍뎅이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영양학적 교육
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주
목받고 있다.

이렇듯 곤충 산업은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곤충 사육농가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은 농가의 생산
시설이 영세하고, 사육시설이 낙후되거나 밀식 사육 등 
사육 체계가 여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개별적 소규모 사
육으로 경영비의 과다 발생[5]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존
재하고 있다. 곤충 사육 농가는 일부 선도 농가를 제외하
고는 본인 또는 가족이라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로 경영하므로 농가 경영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과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성과 분
석이 필요한 실정이다[8-11]. 

농촌진흥청은 1977년부터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사
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 통계청으로부터 43개 품
목에 대한 일반 통계를 승인받았고, 2010년 58개 품목
까지 확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조사되는 

품목 외에 소생산액이나 소면적으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
한 경영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곤충산업 현황 
실태조사”[12]에서 장수풍뎅이 사육농가는 393농가이
고, 애완·학습 목적으로 1차산물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총 3,345백만원의 판매액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
으며 농가당 8.5백만원의 판매 소득을 올리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경영성과를 조
사하여 정확한 수익성을 분석하고, 도시 근로자 소득에 
맞게 소득 5천만원 달성[13-16]을 위한 경영모형을 제안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장수풍뎅이 사육으로 
전환하고자 농가 및 귀농 정착을 준비하는 신규 농가와 
곤충산업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2.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2022년 곤

충산업 현황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전국에 장수풍뎅이
를 사육하는 농가 393호 중에서 2022년 기준 사육 규모
가 1,000마리 이상이며, 전화조사를 통해 대면 조사를 
허락한 농가 20호를 방문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1년(2022.1.1.~2022.12.31.)이며, 조사 방
법은 심층면접법으로 이 기간 농가의 기본정보, 경영성
과, 노동시간 등의 소득조사뿐만 아니라 의식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2.2 측정도구
장수풍뎅이 사육의 수익성 분석과 경영모형 설정에 대

한 조사항목은 사육농가에 대한 일반현황(농가명, 소재
지, 대표자 연령, 사육경력, 사육 규모, 소득 등)에 대한 
13개 문항과, 경영실태(생산량, 출하 방법, 경영비, 감가
상각비, 자가토지 비용 및 임차료, 작업단계별 투입노동
력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농가경영에서의 애
로사항과 개선사항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아니다’
는 1점으로 ‘보통’은 4점,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점수
화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를 사육할 때 애
로사항, 건의사항, 경영 규모 계획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도 함께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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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Average

General
characteristics

Owner’s age 54.6 years old
Insect rearing career 13.0 years

A. dichotoma
rearing career 12.4 years

Worker 1.8 people

Management
characteristics

Number of insects 23,529 units
Rearing proportion
of A. dichotoma1) 67%

Sales 
channel

Wholesale 24%
Online/
delivery 44%

Retail sale 32%
1)In total insect industry

Table 1. General status of Allomyrina dichotoma
insect farms

2.3 분석방법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생산

량, 출하비용, 출하방법 등 농가 운영 현황, 자산 및 임차 
현황, 경영비, 생산비 등은 소득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으
며, 조사 농가 소득의 상위 25%와 하위 25% 농가의 경
영 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농가경
영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은 기본 통계 분석과 빈도
분석을 통해 곤충 사육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공하였
고, 경영모형은 작업단계별 노동 투입 시간과 경제성, 노
동생산성을 분석하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적정 경영모형
을 설정한 후, 경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 일반 현황
본 연구에 참여한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의 일반 현황

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농가의 일반적 특성은 농가 경
영주의 평균 연령은 54.6세이며, 곤충 사육 경력은 13년
이고 장수풍뎅이의 사육 경력은 12.4년으로 나타났다. 
곤충 사육농가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주로 자가노동 위주
이고 평균 1.8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사 농가 20호의 경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사육두
수는 23,529마리이고 장수풍뎅이의 사육 비중은 67%이
고 다른 곤충의 사육이 33%였다. 장수풍뎅이의 출하는, 
도매 24%, 온라인/택배 44%, 직판장 32%의 비중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판매의 가장 큰 비중은 온
라인으로 판매 하는 것이고, 판매 품목은 주로 성충, 유

충, 가공품으로 나뉘는데, 소비자들은 주로 장수풍뎅이
의 가공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수풍뎅이의 
가공품은 장수풍뎅이 사육세트로 장수풍뎅이와 사육케이
스, 발효 톱밥 등으로 구성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
정에서 장수풍뎅이를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 구입하고 
있었다.

3.2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 수익성 분석
장수풍뎅이 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 조사

한 결과, 장수풍뎅이는 주로 학습 및 애완용으로 판매되
고 있고, 유충의 식용 판매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육 농가의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득 분석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소득 분석할 때 장수풍뎅이를 1마리 
기준으로 분석하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분석되어 분석의 
정확성 및 경영비 환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준을 
10,000마리로 설정하였다. 총수입은 실제 거래되는 유
충과 성충, 가공품의 판매 금액을 합하여 분석하였다. 

Classification Sum
(thousand won)

Gross
receipts1)

Quantity
(uint)

Larvae 6,520

Imago 1,584
Processed goods 79

Price
(won)

Larvae 2,992
Imago 6,799

Processed goods 7,074
Value 51,234

Cost

Total Capital Goods 12,560
Total management 

expenditure 20,814

Total Production cost 37,080

Profitability

Value added 38,674

Income 30,419
Net income 14,154

Labor productivity(thousand won/hours) 55
Labor hours(hours) 930

1)Production per 10,000 units

Table 2. Income analysis of Allomyrina dichotoma 
insect farms

사육농가의 총수입은 51,234천원이고, 평균 소득은 
30,419천원으로 총 수입의 59.3%이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은 중간재비, 경영비, 생산비로 나
누어 분석하였고 중간재비는 종충비, 조사료비, 수도광
열비, 대농구상각비 등으로 전체 비용의 33.9%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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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Sum(thousand won) Ratio(%)

Production
cost1)

Management 
expediture

Capital
Goods

Parents 584 1.6
Concentrated feed stuff 1,515 4.1

Roughage 2,169 5.9
Medical, Sanitation 75 0.2

Irrigation, Fuels, Electricity 1,678 4.5
Materials 1,633 4.4

Depreciation of Machinery & Equipment 944 2.5
Depreciation of farm buildings & Facilities 3,512 9.5

Repair 205 0.6
Other 245 0.7

Total 12,560 33.9
Rent 624 1.7

Custom work 2,027 5.5
Hired labor 5,603 15.1

Total 20,814 56.1
Family labor 15,099 40.7

Capital service costs of circulating 409 1.1
Capital service costs of fixed capital 223 0.6

Capital service costs of land 535 1.4
Total 37,080 100.0

1)Production cost per 10,000 units

Table 3. Production cost of Allomyrina dichotoma insect farms

고 있으며 경영비는 중간재비에 임차료, 위탁영농비, 고
용노동비로 비용의 5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농가가 소규모의 개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자
가노동이 15,099천원으로 전체 비용의 40.7%를 차지하
고 있었다.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노동 생산성은 Table 2와 같
이 시간당 55천원이었고, 총 노동시간은 930시간이 투
입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입된 노동시간에 대한 세부
적인 분석은 Table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총 노동시간 
930시간 중 자가노동시간은 760.7시간으로 81.8%를 차
지하고 있고, 고용 노동시간은 169.3시간으로 18.2%를 
차지하였다. 이는 장수풍뎅이 사육은 주로 소규모로 가
족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업단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은 자가노동에서 성
충 먹이 공급이 136.8시간이고, 성충 먹이 공급, 사육실 
환경 관리, 3령 이상 유충 분리의 순으로 많은 시간이 소
요되었다. 자가노동시간에서는 상품 유통 관련 작업이 
56.0시간이며 상품 유통 관련 작업, 성충 먹이 공급, 유
충 사료 공급의 순으로 노동 투입시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3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 경영모형 설정
농장경영모형의 설정은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분

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며 본 연구에서는 장수풍
뎅이를 사육했을 때, 소득분석을 통해 수익을 알아보았
고 도시 근로자의 소득 50,000천원에서 70,000천원 사
이의 설정 기준[14]과 함께, 곤충 농가 조사 시 생계를 
위해 가족노동력 2인 기준 최적의 소득으로 약 50,000
천원이라고 답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소득
을 50,000천원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족농(2인)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소득 50,000천원 달성을 위해서
는 사육규모는 16,437마리로 시작할 때 적정 모형이 가
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이 50,000천원 달성을 위
해서는 자가노동시간은 1,250시간이 들어가고 고용노동
은 278시간이 필요해서 총 1,528시간을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고용 노동은 사육 단계 중 노
동 집중 시기에 단기로 고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농가를 경영하면 총 수입은 84,212천원이고 장수풍뎅이
는 82,169마리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들어가는 경영비는 21,532천원이고, 경영비를 제외하면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수익성 분석 및 경영모형 제안

617

Classification
 Family Labor(hours)  Hired Labor(hours)

Male Female  Sub-total Male Female  Sub-total 

Imago sorting (for parents/for sale) 45.3 7.7 53.0 9.8 0.0 9.8
Setting the spawning ground (sawdust,feed,standingfeed) 60.1 10.2 70.3 8.2 0.0 8.2

Imago isolation and egg saturation management 8.5 3.1 11.6 3.2 0.2 3.4
Cleaning the breeding box 13.1 1.2 14.3 2.9 0.2 3.1

Separation of larvae of 3 age or older 69.4 5.0 74.4 9.2 0.7 9.9
Manufacture of larval feed 36.8 5.3 42.1 7.8 1.6 9.4

Supply of larval feed 42.5 8.2 50.8 10.5 1.6 12.1
Fermented sawdust management 28.1 4.6 32.7 5.9 0.5 6.5

Separation of excreta and replacement of culture medium 34.4 9.8 44.2 3.5 0.9 4.4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reeding Room 107.3 9.9 117.1 9.9 1.8 11.7

Management of pupa 0.9 0.5 1.4 1.4 0.0 1.4
Manufacture of imago feed 5.8 2.0 7.8 7.9 0.4 8.2

Supply of imago feed 118.4 18.4 136.8 14.2 0.4 14.6
Production of breeding sets 11.1 4.8 15.9 8.5 1.8 10.3

Sample production 11.2 5.6 16.7 0.2 0.0 0.2
Larvae processing 0.0 0.0 0.0 0.0 0.0 0.0

Work related to product distribution 48.8 17.7 66.5 39.6 16.4 56.0
Imago collection 3.3 1.8 5.2 0.0 0.0 0.0

Total 645.0 115.7 760.7 142.7 26.6 169.3
1)Labor hours per 10,000 units

Table 4. Labor hours1) of Allomyrina dichotoma insect farms

소득이 50,000천원이 된다.
이 모형을 기초로 농가에서 경영상 필요한 자산 점검 

및 목표소득 달성을 위한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Management model
Management scale Livestock num.(units) 16,437

Labor hours
(hours)

Family labor 1,250
Hired labor 278

Toal 1,528

Management 
performance

(thousand won)

Gross receipts 84,212

Quantity(units) 82,169
Management expenditure 21,532

Income 50,000

Table 5. 50 million won achievement management 
model

3.4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 경영 개선 방안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 경영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경영규모 계획에 대해서 조사하였을 때, 경영규모 계획
(data not shown)은 현재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농가
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47.1%이고 

경영규모를 확대한다는 비율이 35.3%였으며, 축소한다
는 농가는 17.6%로 나타났다. 

경영 규모 확대의 이유는 현재 사육 규모가 수요에 비
해 부족하고, 자체 브랜드의 활성화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었고, 축소 이유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과 단
가 불안정으로 도매 판매량이 축소되어 다른 곤충 및 동
물 사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곤충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에 농촌진흥기관과 
관련 연구기관, 지자체 등에서 곤충 산업과 소득이 안정
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곤충 사육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은 7점 점수
화한 결과로 Table 6과 같이 빈도분석하였다. 농가의 애
로사항에서 홍보와 판매가 힘들다는 것이 5.12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불안과 생산량 불
안을 꼽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시범사업지원 확대가 6.12
점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컨설팅 확대와 생산자 조직화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곤충 산업이 우리나라 농업 구조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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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Top 25% Bottom 25% Top-Bottom

Gross receipts(thousand won) 107,728  10,775  96,953

Production 
cost

Management
expenditure

Capital 
goods

Insect parents 330 413 -83

Concentrated feed stuff&Roughage 5,643 1,550 4,093
Medical&Sanitation 77   29  48

Irrigation,Fuels,Electricity 2,288 440  1,848 
Materials 1,782 2202 1,562

Depreciation of 
Machinery&Equipment 900 234 667

Depreciation of Farm 
Buildings&Facilities 5,393 3,065 2,328

Repair 399  13 386 
Other 366 103 264

Rent 1,714 349 1,366
Hired Labor 16,905 - 16,905 

Custom Work 5,167 - 5,167
Family Labor 7,7547 1,526 6,228 

 Capital Service Costs of Circulating Capital 867   78 789
Capital Service Costs of Fixed Capital 315 165 150 

Capital Service Costs of Land 592 126 466
Income 66,765 4,361 62,405 

Income ratio(%) 62.0 40.5 21.5 
Net Income  57,238 2,466  54,772

Table 7. Comparison of income analysis between top and bottom farms

Classification M±SD Min. Max.

Diffi-
culties

production instability 4.65±2.12 1.00 7.00
quality instability 3.59±2.00 1.00 7.00

initial investment burden 4.59±1.66 1.00 7.00
Burden of operating 

expenses 4.24±1.95 1.00 7.00

Difficulty in acquiring 
technology 3.24±1.60 1.00 7.00

Difficulty in securing 
manpower 3.88±2.26 1.00 7.00

price instability 4.76±2.05 1.00 7.00
Difficult to promote and 

sell 5.12±1.93 1.00 7.00

the rise of competitive 
farmers 3.12±1.76 1.00 7.00

Improve
ments

Technology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4.71±2.17 1.00 7.00

Expansion of training and 
consulting 5.41±1.94 100 7.00

Expansion of pilot 
projects and support 

projects
6.12±1.62 1.00 7.00

Organizing Insect Farming 5.06±1.89 1.00 7.00
Other 1.71±0.77 1.00 3.00

Table 6. Analysis of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장수풍뎅이 농업소득 
상위 25% 농가와 하위 25% 농가의 경영 형태 차이를 규
명하기 위해 4분위로 나눠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비교 
분석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총수입을 비교해 보면 상위 농가는 107,723천원인데 
반해, 하위 농가는 10,775천원으로 상위 농가의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농가에 비해 하위 농가가 판매 단
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있는데 그 차이는 5.2배 가량 차이 
나고 총수입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충 형태로
의 판매에 비해 높은 판매단가를 얻을 수 있는 성충 형태
로의 판매 비중이 낮은 경향성과, 가공품의 판매가 안된
다는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을 비교해 
보면 상위 농가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66,765
천원이고 소득율은 62%이지만 하위 농가는 4,361천원
으로 소득율은 40.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농가가 총수입은 낮은데 비해 종
충비가 상위 농가에 비해 높고, 감가상각비 또한 상위 
농가의 3배가량 높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수풍뎅이 사육농가의 수익성 분석 및 경영모형 제안

619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소득분석 품목에 들어가 있
지 않은 품목 중에서 장수풍뎅이에 대한 소득을 분석하
였고 소득분석과 경영모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수풍뎅이 농가를 조사하였을 때, 대부분의 농
가에서 식용보다는 학습 및 애완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충, 성충, 가공품으로 판매되고 있었
다. 판매되는 금액의 총합인 총수입은 평균 51,234천원
으로 이었고 소득은 30,419천원이고 소득율은 5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분을 보면 고용 노동비와 자가노동비가 55.8%
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자가노동이 15,099천원으로 생
산비의 40.7%로 높게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소규모의 개별 경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의 소득 50,000천원 달성 
경영모형은 사육규모는 16,437마리로 시작할 때, 총수
입은 84,212천원이고 82,169마리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으로 예측되었고, 경영비 21,532천원을 제외하면 소득 
50,000천원이 달성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곤충 사육농가는 경영성과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업자의 연
령이 낮을수록, 종사경력이 길수록, 종사자의 수가 많을
수록, 지원사업을 수령할수록 경영성과가 높다고 하고 
순이익율에는 곤충 관련 교육 이수 여부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17] 이를 참고하여 농가의 현재 
규모에 맞게 점진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고, 비용을 조
절하여 경영모형을 설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으로는 농가 제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 및 장비 지원을 통한 판매와 홍보 지
원과 동시에 단가 향상을 위한 가공품에 대한 설비 및 인
력지원 등이 필요하였다.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육 기술과 생
산량의 안정화 방안이 요구되었다. 소득 상위 25%농가
와 하위 25% 농가를 비교했을 때에도 하위 25%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생산량의 안정화를 통해 판매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의 수익을 분석하고 
경영모형을 통해 농가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기존에는 곤충 사육 농가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고
가 있었지만 각각의 곤충 종별의 소득분석을 통한 총수

익과 비용, 소득, 소득율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지 못하
였고, 본 연구는 장수풍뎅이에 대한 소득 50,000천원을 
달성할 수 있는 경영모형과 경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종별의 수익성 분석 뿐 아니라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장수풍뎅이 사육 농가의 수익
성을 올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또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교
육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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