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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by deriving detailed 
tasks for each relevant field and to determine priorities among the derived tasks. A 
total of three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from June to October 2020, targeting 37 
members of the Research Council for Female Farmers. The data of 26 membe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o detail tasks that w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categorized 
89 items in 4 fields: 40 research items, 35 policy items, 7 network items, and 7 campaign 
items, and then shortlisted the final 19 detailed tasks. Seco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emale farmers, the priorities of the detailed tasks were determined by the research, 
policy, network, and campaign fields. The fields of research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community care system,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of health risk factors 
and safety manage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social security system, 
inequality cases, and the quantification of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female farmers in 
the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detailed 
task wa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ural community care system, which was considered 
the top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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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농업의 개념이 1차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산

업으로 다변화되고 확대되면서 농업ㆍ농촌의 자원

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정

책이 전환되고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Statistics 

Korea 2020)에 따르면, 2019년 농가인구 2,245천 

명 중 여성의 비율은 51.0%(1,145천 명)이고, 농업주

종사자 중 여성의 비율은 5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28.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

해 보면, 농업ㆍ농촌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

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의 역할은 과거 농업생산의 보조자에서 가공 등 2

차산업과 각종 농촌 마을 사업을 통한 문화ㆍ관광

ㆍ체험 등 서비스 영역인 3차산업 영역으로 확대

된 융복합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사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의 확대, 지역 순환 경제 패러다임이 

확대되면서 농업ㆍ농촌의 변화를 반영한 여성농업

인 정책 수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즉,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 부상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과 

활동성과에 따라 향후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위상

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ㆍ농

촌의 변화에 따른 농촌 내부의 양극화 현상, 가치

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고령 여성, 귀농귀촌여성, 

결혼이주여성, 청년여성농업인 등 농촌 내부계층

의 다양성으로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여성의 역할과 대안적 노동력으로서 여

성농업인이 더욱 중요한 위상을 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농업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

업인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 정책이 요구되는 시

점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여성농업

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

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여성농업인육성법(2001)이 제

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

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및 등록 확

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확대, 여성농업인 출산

급여 지급, 특수건강검진 도입 여건 조성 등의 성

과도 있었으나(MAFRA 2020), 여성농업인의 사회

ㆍ경제적 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현

실적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ㆍ농촌 현장과 국회의 지속적 요구

에 따라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

인 관련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농림축산식

품부(이하,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인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2019)하는 등 여성농업인

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신설된 여성농업인 전담조직의 중앙부처단

위, 전국 단위 정책 추진력과 제도적 기반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과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분야별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 임원, 학계, 행

정 실무자 등 각 분야의 농업ㆍ농촌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3차례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세부과제

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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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여성농업인 연구는 관련 법령이 제정된 2001년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전의 

연구는 다수의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해 농촌 여성의 건강, 교

육 노인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직업인으로서가 아

닌 그들의 삶에 중점을 둔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농촌 여성과는 차

별화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으나, 정책 시행 초기의 관심과는 달

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는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논문 61편을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주제별로 여성농업인 사회활

동, 불평등, 정책, 건강관리, 삼중고, 사회자본, 교

육, 경제활동, 가족경영협약, 역할로 10가지의 토

픽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토픽을 연구주제별로 여

성농업인 정책, 위상, 전문인력화, 양성평등 구현 

4개의 주제로 정리하였다(Kim & Kim 2020). 정

리한 4개의 주제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

획(2016∼2020)의 전략 과제인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여

성농업인 지역 역할 확대’, ‘복지ㆍ문화 서비스 제

고’,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

획의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여성농업인 연구 동향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위 및 권리 향상, 직업

역량 강화, 지역역할 확대, 복지ㆍ문화서비스 확대

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권리 향상 연구는 가정 내 불평등 해소 및 양성평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

영주, 가족경영협약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접근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고(Gim et al. 

2001; Park & Choi 2008; Oh 2009), 성주류

화, 공동경영주, 성별영향분석 등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 평가를 수행하였다(Jin 2010). 둘째, 여

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연구는 여성농업인력 현

황 및 육성 전략 제시, 여성농업인 교육 요구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여성농업인 교육 효과성 평가 

등 3영역으로 수행되었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위상 변화와 기존 인력 양성 체제의 한계성을 바

탕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Jyung 2001; Lee et al. 2002; Kim & Park 

2003), 여성농업인력의 구체적 교육 요구 파악을 

통한 역할 유형, 작목, 학력 등을 기준으로 차별화

된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Yoon 

2007; Choi et al. 2017). 또한 여성농업인 교육

과 농업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Lim et al. 2006; Gim et al. 2007; 

Hong 2010). 셋째, 여성농업인의 지역 역할 확대

를 위한 연구는 영농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중심

으로 수행하였다.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여

성농업인의 경영 참여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하

였고(Huh & Park 2004), 여성농업인을 영농 활

동별로 유형화하고 여성농업인이나 지역사회 활동

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으며(Gim & Koh 2005), 인적자본 이론

을 가정하고 여성과 남성의 농업생산함수를 추정

하였다(Lim et al. 2006). 또한, 여성농업인이 참

여하는 사회활동은 연령, 농업규모 특성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남편의 찬성 여부 및 농업 

교육, 지리적 특성 등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12; Choi et al. 

2017).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연구

는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활동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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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고령 여성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정책 제

안이 주를 이뤘는데 농가도우미제도, 농가인턴제, 여

성농업인센터, 공동생활홈 등 정책 운영 실태 및 시

사점을 도출하였으며(Choi et al. 2003; Jeong 

2015; Choi & Choi 2016; Tae 2018), 고령여성농

업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도입 

및 농업인 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Kang 

& Ma 2007).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의 여성

농업인 연구는 주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새

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여성농업인을 전담

하는 정책 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

이 부족하고, 기존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구도 크게 확대되지 못하였다. 

즉,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발 연구가 필요하며, 정책과 연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

업인 전담부서가 설치된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ㆍ경

제ㆍ문화적 흐름을 반영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연구와 정

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

가가 요구하는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향

후 여성농업인 대상 연구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

언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전문가 패널 선정

델파이 기법은 양적인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 쉽

게 결정될 수 없는 정책이나 쟁점이 되는 사회문

제에 대해 일련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기

법이다(Lee 2014; Lee et al. 2020). 따라서 현장

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 

단체 임원, 국공립 연구기관, 학회, 행정 실무자로 

구성된 국가기관 여성농업인 연구협의체 위원 37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7명 중 3차례의 델파이조

사에 모두 응답한 전문가 26명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델파이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중 

11명(42.3%)은 연구자이었고, 7명(26.9%)은 현

장전문가, 8명(30.8%)은 정책 및 행정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 65.4%로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56.3세로 50대가 53.8%를 

차지하였다. 평균 농업ㆍ농촌 관련 경력은 22.1년

으로, 과반수 (57.7%)가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 Note

Fields

Field expert 
(Farmers)

7 26.9

Researcher 11 42.3

Policymakers and 
administrators 

8 30.8

Gender
Female 17 65.4

Male 9 34.6

Age

Under 50 3 10.7
Average: 
56.3 yrs. old

50~59 14 53.8

60 or older 9 32.1

Career

Less than 10yrs 3 11.5
Average: 
22.1 yrs

10 ~ 19 8 30.8

20 or more 15 57.7

Education

Bachelor 5 19.2

Masters 6 23.1

Ph.D. 13 50.0

Others 2 7.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elphi 

survey subject 

(N=26)

2. 자료수집 및 절차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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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델파이조사는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기 위

해 개방형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

농업인 연구협의체 위원 45명 중 내부위원을 제외

한 37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배부하여 작성하도

록 요청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70.3%이었다.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5점 

척도의 폐쇄형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으며, 1차 조사와 동일하게 37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을 배부하였다.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

지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응답률은 75.7%이었다. 

마지막 3차 델파이조사는 회수된 2차 델파이조

사 응답에 대해 기술통계,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

도, 수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지를 개

발하였고,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비교하는 최종 평가로 진행하였다. 3차 조사지 구

성은 기본적으로 2차 조사지와 같은 5점 척도의 

폐쇄형 문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사분위수 범위와 2차 응답, 평균, 표준편차 정보를 

표기하여 기존의 의견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한 3차 의견이 2차 응답 결과와 달라 사분위수 범

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2차 조사 

응답자인 28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9일부

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이메일을 배부하였으며, 

응답률은 92.9%로 2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

용하였다.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버전과 

Excel을 이용하여 통계적 처리와 델파이 전문가

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졌다. 

첫째,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유사한 의견

을 유목화하여 분류하였고, 2차와 3차 델파이조사

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평정값을 5점 척

도로 점수화하여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을 산출하

였다. 또한 내용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는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전문가 인원수가 25명일 때는 0.37이상, 30명일 

때는 0.33 이상의 CVR 최소값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수가 2차 

28명, 3차 26명이었으므로 연구진 협의를 통해 

0.37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이상이면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Lawshe 

1975; Park & Ryu 2015; Park & Bae 2020).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

록 높은 수렴도와 합의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각 항목의 수렴도가 0.5 이하이고, 합의도가 

0.75 이상이면 해당 항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합의되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이 기준으로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출하였다

(Lee 2001). 따라서, 중요도와 시급도를 기준으로 

CVR값이 0.37 미만이거나 수렴도가 0.5를 초과

하는 경우 또는 합의도가 0.75 미만인 항목을 제

외시키는 것으로 합의 기준을 정하였다. 

둘째, 3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선정

된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중요

도를 가로축, 시급도를 세로축으로 하는 매트릭스

를 도표화하여 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세부항목을 

배열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사분면에 배치

된 세부항목들을 매트릭스의 중앙을 기준으로 오

른쪽 위로 향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사분면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은 시급

도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세부항목이고, 4사분면

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은 중요도에 비해 시급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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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세부항목으로 해석하였다. 3사분면에 배치된 

세부항목들은 매트릭스의 왼쪽 아래를 향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항목 선정

1) 1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전문가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삶

의 질 항상을 위하여 지위 및 권리, 역량, 복지 등 

분야별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

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분야

로 범주화되었다. 각각의 하위 항목은 연구 40항

목, 정책 35항목, 네트워크 7항목, 캠페인 7항목

으로 총 89개 항목이었다. 

2) 2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범

주화하여 분류한 연구,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등 

4개 분야 89항목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

가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계처리하였다. 

(1) 여성농업인 연구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

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구분

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40문항의 중요

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연구분야 중요도에 대해 전문

가들의 문항별 응답 평균 범위는 3.25∼4.57점으

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4.02점이었다. 문항별 CVR 비율 범

위는 0.00∼1.00이며, 항목별 수렴도와 합의도의 

범위는 0.50∼1.00이었다. 그러나 항목 제외 합의 

기준인 CVR값이 0.37 미만이거나 수렴도가 0.5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합의도가 0.75 미만으로 

분석된 18개 항목을 제외하였다. 

둘째, 여성농업인 연구분야 시급도에 대해 전문

가들의 문항별 응답 평균 범위는 3.07∼4.48점으

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시급하게 인식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3.80점이었다. 문항별 CVR 비율 범

위는 0.00∼1.00이며, 항목별 수렴도와 합의도의 

범위는 0.50∼1.00이다. 그러나 항목 제외 합의 

기준인 CVR값이 0.37 미만이거나 수렴도가 0.5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합의도가 0.75 미만으로 

분석된 34개 항목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 비율 0.37 

이상, 수렴도 0.5 이상, 합의도 0.75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35개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

도 계량화 연구, 1-6. 여성농업인 불평등 사례 및 

개선 방안 연구, 1-15. 농촌형 지역사회 마을 돌

봄(요양) 시스템 구축, 1-17.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개발, 1-22. 농업인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개발)이 선정되었다. 

(2) 여성농업인 정책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

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분

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35문항의 중요

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에 대해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 평균 범위는 

3.18∼4.48점으로 대체로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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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tailed items in the research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
Trend analysis of changes in gender roles in 
household and agricultural labor

4.32 0.67 4 0.79 0.50 0.75 3.86 0.80 4 0.36 0.50 0.75

(2)
Study to quantify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women farmers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4.21 0.57 4 0.86 0.50 0.75 4.07 0.72 4 0.57 0.50 0.75

(3)
Study on the effect of women farmers’ 
participation in loc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4.11 0.88 4 0.50 0.63 0.69 3.89 0.88 4 0.29 1.00 0.50

(4)
Comparative study on awareness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rural and urban women

3.68 1.02 4 0.14 0.63 0.69 3.32 0.94 3 -0.29 0.50 0.67

(5)
Study on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and the life pattern of 
the family

3.50 0.84 3.5 0.00 0.50 0.71 3.18 0.86 3 -0.29 0.50 0.67

(6)
Study on inequality cases among women 
farmers and improvement measures

4.21 0.88 4 0.57 0.50 0.75 4.11 0.92 4 0.57 0.50 0.75

(7)
Development of measures to evaluate the level 
of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in labor

3.89 0.79 4 0.43 0.50 0.75 3.57 0.79 4 0.07 0.50 0.75

(8)
Analysis of women farmers’ labor needs and 
labor market research

4.00 0.77 4 0.43 1.00 0.50 3.79 0.79 4 0.29 0.50 0.75

(9)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ural 
childcare policies and women farmers’ social 
participation

4.07 0.77 4 0.50 0.63 0.69 3.93 0.90 4 0.29 1.00 0.50

(10)
Study on how to expand the role of female 
farmers in the local community

4.18 0.67 4 0.71 0.50 0.75 4.14 0.80 4 0.50 0.63 0.69

(11)
Study on the spread and settlement of gender 
equality awareness

4.25 0.75 4 0.64 0.50 0.75 4.11 0.89 4 0.48 0.75 0.63

(12)
Development of rural gender recognition 
statistical indicators

4.07 0.98 4 0.50 0.63 0.69 3.75 1.00 4 0.21 0.63 0.69

(13)
Study on system analysis and integra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the helper system

4.11 0.79 4 0.50 0.63 0.69 4.04 0.82 4 0.54 0.50 0.75

Table 2. 2nd Delphi survey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research fiel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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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tailed items in the research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4)
Research on the demands and needs of early 
childhood care by region

4.00 0.72 4 0.50 0.25 0.88 3.96 0.84 4 0.43 1.00 0.50

(15)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nursing) 
system for rural communities

4.57 0.63 5 0.86 0.50 0.80 4.48 0.70 5 0.78 0.50 0.80

(16)
Study on support for management transfer 
and livelihood stability for elderly farmers

4.11 0.79 4 0.50 0.63 0.69 3.96 0.90 4 0.33 1.00 0.50

(17)
Development of measures to improve rural 
social security system

4.29 0.71 4 0.71 0.50 0.75 4.11 0.92 4 0.57 0.50 0.75

(18)
Research on the cultural needs of women 
farmers and development of contents

3.79 0.74 4 0.36 0.50 0.75 3.46 0.84 3 -0.07 0.50 0.67

(19)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women farmers

3.64 0.91 4 0.29 0.50 0.75 3.11 0.92 3 -0.29 0.63 0.58

(20)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women farmers 
living alone and policy needs

4.07 0.77 4 0.50 0.63 0.69 3.89 0.83 4 0.36 0.63 0.69

(21)
Study on the specialization and the use of the 
Women Farmers Center

4.11 0.74 4 0.57 0.50 0.75 3.89 0.88 4 0.29 1.00 0.50

(22)
Assessment of health risk factors for farmers 
and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4.39 0.63 4 0.86 0.50 0.75 4.36 0.68 4 0.79 0.50 0.75

(23)
Research on farmer safety accident status 
statistics and big data-based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 development

4.32 0.67 4 0.79 0.50 0.75 4.00 0.94 4 0.43 1.00 0.50

(24)
A long-term follow-up study on agricultural 
work acciden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special health examinations for women farmers

3.93 0.81 4 0.57 0.00 1.00 3.54 0.96 3.5 0.00 0.50 0.71

(25)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edical welfare to 
diseases peculiar to women farmers

4.04 0.92 4 0.50 0.63 0.69 3.85 1.03 4 0.26 1.00 0.50

(26)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asic health 
data for women farmers

4.00 0.86 4 0.57 0.50 0.75 3.70 0.95 4 0.19 0.50 0.75

(27)
Study on follow-up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support for women farmers with 
agricultural diseases

3.75 0.80 4 0.36 0.50 0.75 3.56 0.97 4 0.04 0.50 0.75

Table 2. Continue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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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tailed items in the research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28)
Study on retirement planning for middle- and 
old aged women farmers

4.18 0.77 4 0.71 0.50 0.75 4.00 0.94 4 0.29 1.00 0.50

(29)
Study on ways to foster entrepreneurial 
farmers

3.25 1.04 3 -0.29 0.50 0.67 3.07 0.94 3 -0.43 0.63 0.58

(30)
Development of agricultural informatization 
and smart farming capability 

4.07 0.81 4 0.57 0.50 0.75 3.96 0.88 4 0.50 0.63 0.69

(31)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fostering women 
farmers leaders

4.07 0.86 4 0.64 0.50 0.75 3.89 0.88 4 0.43 0.63 0.69

(32)
Study on career management and promotion 
of women farmers

3.63 0.69 4 0.19 0.50 0.75 3.37 0.84 3 -0.11 0.50 0.67

(33)
Development of informatization capability and 
professional competency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rural convergence industry

4.04 0.96 4 0.57 0.50 0.75 3.93 1.02 4 0.36 1.00 0.50

(34)
Study on development of convenient 
agricultural work equipment and plans to 
expand the supply business

4.04 0.84 4 0.50 0.63 0.69 3.96 0.84 4 0.43 1.00 0.50

(35)
Study on policy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women farmers

4.18 0.86 4 0.57 0.50 0.75 3.93 0.86 4 0.36 1.00 0.50

(36)
Discovering the latest examples of foreign 
women farmer policies

3.93 0.72 4 0.43 0.50 0.75 3.54 0.84 4 0.07 0.50 0.75

(37)
Study on how to apply support policies 
through benchmarking of other regions and 
overseas cases

3.71 0.98 4 0.21 0.50 0.75 3.46 0.92 3.5 0.00 0.50 0.71

(38)
Development of ‘Female Agricultural Index’ to 
measure and improve the effect of women 
farmers’ policies

3.82 0.94 4 0.36 0.63 0.69 3.68 0.94 4 0.14 0.50 0.75

(39)
Study to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new 
influx of women farmers

4.14 0.80 4 0.64 0.50 0.75 3.96 1.04 4 0.36 1.00 0.50

(40)
In-depth study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of policy needs by rural women and 
their characteristics 

3.93 0.86 4 0.50 0.25 0.88 3.71 0.98 4 0.29 0.50 0.75

*  non-conforming items

Table 2. Continue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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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
Mandatory gender equality education 
for elected positions such as Women’s 
Security Village, village head  

4.14 0.76 4 0.57 0.50 0.75 4.07 0.90 4 0.43 1.00 0.50

(2)
Provision of institutional benefits when 
a women farmer is the representative 
of a business entity

3.82 0.61 4 0.43 0.50 0.75 3.50 0.79 3 -0.21 0.50 0.67

(3) Provision of benefits for co-managers 4.04 0.69 4 0.57 0.13 0.94 3.89 0.79 4 0.29 0.63 0.69

(4)

Additional points for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evaluation of 
the social participation rate of women 
farmers

3.89 0.88 4 0.29 1.00 0.50 3.71 0.94 4 0.21 0.50 0.75

(5)
Mandatory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agricultural organizations

3.93 0.90 4 0.43 1.00 0.50 3.75 0.97 4 0.36 0.50 0.75

(6)
Establishment of a family business 
registration system for 
husband-and-wife joint farming

4.14 0.76 4 0.71 0.50 0.75 3.86 0.85 4 0.29 0.63 0.69

(7)
Arrangement of gender violence 
victims’ investigation and counseling 
center

4.07 0.86 4 0.50 0.63 0.69 3.89 0.88 4 0.43 0.63 0.69

(8)
Securing and utilizing regional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experts

3.93 0.77 4 0.50 0.13 0.94 3.82 0.82 4 0.29 0.50 0.75

(9)
Designation of additional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center for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eases

4.04 0.79 4 0.57 0.50 0.75 3.93 0.90 4 0.43 1.00 0.50

(10)
Expand the supply of safety, 
convenience,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farmers

4.39 0.57 4 0.93 0.50 0.75 4.36 0.68 4 0.79 0.50 0.75

Table 3. 2nd Delphi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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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1)
Installation of a multi-purpose space 
(field shelter) for preventing 
agricultural accidents

4.00 0.86 4 0.43 1.00 0.50 3.82 0.98 4 0.14 1.00 0.50

(12)
Support for after-school care activities 
for elementary and lower grades 
(expanded for infants and toddlers)

4.36 0.73 4.5 0.71 0.50 0.78 4.43 0.74 5 0.71 0.50 0.80

(13)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when 
educating women farmers

4.29 0.76 4 0.79 0.50 0.75 4.32 0.67 4 0.79 0.50 0.75

(14)
Promotion of tangible welfare services 
such as medical support, side dish 
delivery, and mobile laundry

3.89 0.74 4 0.36 0.50 0.75 3.61 0.83 3 -0.07 0.50 0.67

(15)
Expansion of use of farm helper hours 
in case of agricultural work disasters

4.36 0.68 4 0.79 0.50 0.75 4.18 0.77 4 0.71 0.50 0.75

(16) Happy Bus Expansion 3.79 0.69 4 0.29 0.50 0.75 3.68 0.77 3.5 0.00 0.50 0.71

(17)
Survey on the status of caring for the 
female elderly and dispatch of 
supporters

4.07 0.77 4 0.50 0.63 0.69 3.96 0.88 4 0.36 1.00 0.50

(18)
System integ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helper system

3.96 0.88 4 0.21 1.00 0.50 3.93 0.94 4 0.21 1.00 0.50

(19)
National support in case of diagnosis 
of farmer’s disease

4.21 0.83 4 0.64 0.50 0.75 4.00 1.05 4 0.50 0.63 0.69

(20)
Follow-up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support for women 
farmers with occupational diseases

3.96 0.85 4 0.41 1.00 0.50 3.88 0.99 4 0.23 1.00 0.50

(21)
Expansion of communal food service 
during busy farm season in rural 
villages

4.11 0.88 4 0.36 1.00 0.50 4.07 0.90 4 0.29 1.00 0.50

Table 3. Continue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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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22)
Expanding joining the National Pension for 
Farmers

4.48 0.64 5 0.85 0.50 0.80 4.33 0.73 4 0.70 0.50 0.75

(23)
Support for small business start-ups for rural 
women

4.29 0.76 4 0.64 0.50 0.75 4.25 0.89 5 0.43 1.00 0.60

(24)
Preparation of detailed guidelines to prevent 
overlapping activities of female members

3.18 0.67 3 -0.36 0.50 0.67 3.18 0.86 3 -0.36 0.50 0.67

(25)
Expansion of budget allocation for women’s 
participation

3.86 0.76 4 0.43 0.50 0.75 3.71 0.81 4 0.14 0.50 0.75

(26)
Reinforcement of computer and agricultural 
machine education support for women 
farmers

4.18 0.72 4 0.64 0.50 0.75 4.07 0.72 4 0.57 0.50 0.75

(27)
Planning and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projects for women farmers

3.79 0.69 4 0.29 0.50 0.75 3.67 0.78 4 0.11 0.50 0.75

(28)
Support policies and capacity development 
for married women farmers

3.89 0.69 4 0.43 0.50 0.75 3.81 0.79 4 0.33 0.50 0.75

(29)
Sharing local women’s success stories and 
promoting local development-related rewards

3.79 0.74 4 0.36 0.50 0.75 3.41 0.89 3 -0.19 0.50 0.67

(30)
Essential participation of women farmers 
when promoting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4.04 0.88 4 0.43 1.00 0.50 3.93 1.00 4 0.26 1.00 0.50

(31)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rural young women

4.11 0.80 4 0.48 0.75 0.63 4.12 0.82 4 0.46 0.88 0.56

(32)
Promotion of rewards for talent-sharing 
women farmers

3.57 1.00 4 0.07 0.50 0.75 3.30 0.95 3 -0.33 0.50 0.67

(33)
Preparing a plan to support women farmers 
through the individual farmer registration 
system

3.93 0.94 4 0.36 1.00 0.50 3.61 0.96 3.5 0.00 0.50 0.71

(34)
Establishment of city-, gun-unit center for 
women farmers

3.86 0.93 4 0.29 1.00 0.50 3.82 0.98 4 0.14 1.00 0.50

(35)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women farmers in local governments

4.18 0.82 4 0.64 0.50 0.75 4.14 0.93 4 0.57 0.50 0.75

Table 3. Continue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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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하였으며, 전체 평균은 각각 4.02점과 

4.43점으로 시급도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항목 제외 기준에 따라 정책분야 중요도와 시급도

에서 각각 18개 항목과 28개 항목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정책분야 35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 비율 0.37 이상, 수렴도 0.5 이상, 합의

도 0.75 이상 기준에 만족하는 7개 항목(2-10. 농

업인 안전ㆍ편이ㆍ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2-12. 초등저학년 방과후 및 영유아 돌봄활동 지

원, 2-13. 여성농업인 교육 시 아이돌봄서비스 제

공, 2-15. 농작업 재해 시 농가 영농도우미 사용

시간 확대, 2-22.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가입 확

대, 2-26. 여성농업인 대상 컴퓨터, 농기계 교육 

지원 강화, 2-35.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여

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이 선정되었다. 

(3)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

크 분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7문항의 

중요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

균은 각각 3.97점과 3.81점으로, 연구분야와 같이 

중요도의 평균 점수가 시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네트워크 분야 7개 항목 중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 CVR 비율 0.37 이상, 수렴도 0.5 이상, 합의

도 0.75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3개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3-1. 정책형성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거버넌스 구축, 3-3.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

하는 여성농업인 협의체 운영 및 육성, 3-4. 청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 사업 추진, 3-7. 

여성농업인 업무 관련 타 부서 정책 연계 네트워

크 구축)이 선정되었다. 

(4) 여성농업인 캠페인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캠페인 

분야에 대한 2차 델파이조사 폐쇄형 7문항의 중요

도와 시급도 평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성농업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캠페인 분야의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은 각각 4.03점과 3.88점

으로, 7개 항목 중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4개 항

목을 제외하였다. 선정된 3개 항목은 4-1. 여성농

업인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홍보 채널 다양화, 

4-2.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확대, 4-5. 여성농

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확대이다.

3) 3차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3차 델파이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조사에서 세

부항목으로 선정한 4개 분야 19항목(연구 5, 정책 

7, 네트워크 4, 캠페인 3)에 대해 5점 척도를 이용

하여 조사 대상 전문가에게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

를 통계 처리하였다. 

(1) 여성농업인 연구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

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연구 분야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와 시급도 평가에서 각각 평균 4.47점과 4.43점

으로 전문가들이 모든 세부항목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평가하였다(Table 6). 통계적으로도 

모든 항목이 수렴도가 0.50 이하로 0.00에 가까

웠으며, 합의도가 0.75 이상으로 1.00에 가깝게 

산출되어 전문가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되어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CVR 

비율도 기준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중요도에 

있어서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 연구, 1-15. 농촌형 지역사회 

마을 돌봄(요양) 시스템 구축, 1-22. 농업인 건강



684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32권 4호 2021

3. Detailed items in the network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
Establishment of governanc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women farmers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4.41 0.80 5 0.78 0.50 0.80 4.19 0.88 4 0.70 0.50 0.75

(2)
Support women farmers groups for 
link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46 0.84 3.5 0.00 0.50 0.71 3.07 0.73 3 -0.56 0.00 1.00

(3)
Operating and fostering a council of 
women farmers who share know-how 
and experience

3.89 0.69 4 0.43 0.50 0.75 3.93 0.77 4 0.50 0.13 0.94

(4)
Promotion of network project for 
empowerment of young women farmers

4.43 0.63 4.5 0.86 0.50 0.78 4.29 0.71 4 0.71 0.50 0.75

(5)
Network expansion through small group 
cultural activities of local women’s groups

3.79 0.74 4 0.50 0.13 0.94 3.68 0.82 4 0.21 0.50 0.75

(6)
Establishment of Women Farmers’ Web 
(or App) 

3.64 0.62 4 0.14 0.50 0.75 3.46 0.64 3 -0.07 0.50 0.67

(7)
Establishment of a network in connection 
with policies of other departments related 
to the work of women farmers

4.14 0.65 4 0.71 0.50 0.75 4.04 0.79 4 0.57 0.50 0.75

Table 4. 2nd Delphi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network fiel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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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tailed items in the campaign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
Improving awareness of women farmers 
and diversifying gender equality promotion 
channels

4.11 0.79 4 0.64 0.50 0.75 3.96 0.76 4 0.56 0.00 1.00

(2)
Promotion and expansion of co-manager 
registration

4.25 0.65 4 0.79 0.50 0.75 4.04 0.72 4 0.54 0.38 0.81

(3)
Sales of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by 
women farmers and publicity of rural 
areas

4.07 0.77 4 0.50 0.63 0.69 4.00 0.90 4 0.36 1.00 0.50

(4)
Promotion of maternity benefit support 
system for women farmers

4.00 0.67 4 0.57 0.00 1.00 3.82 0.90 4 0.29 0.63 0.69

(5)
Promotion and expansion of safety 
insurance for women farmers

4.07 0.66 4 0.64 0.13 0.94 4.04 0.79 4 0.57 0.50 0.75

(6)
Promotion of the Women Farmers Center 
operation program

3.93 0.60 4 0.57 0.00 1.00 3.71 0.71 4 0.14 0.50 0.75

(7)
Promotion of rural women-friendly village 
development project

3.79 0.88 4 0.29 0.50 0.75 3.57 0.84 3.5 0.00 0.50 0.71

Table 5. 2nd Delphi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campaign field 

(N=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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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개발은 CVR

이 1.00으로 높았다. 시급도에 있어서는 1-2. 농

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

화 연구가 CVR이 1.00으로, 이는 중요도와 시급

도 모두 CVR이 1.00으로 조사되었다. 

(2) 여성농업인 정책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

급도 평가

여성농업인 정책 분야 세부항목에 대한 중요도

와 시급도 평가에서 각각 평균 4.36점과 4.33점

으로 중요도와 시급도가 거의 유사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7). 

(3) 여성농업인 네트워크와 캠페인 분야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도 평가

먼저, 여성농업인 네트워크 분야의 중요도와 시

급도는 각각 평균 4.26점과 4.18점이었으며, 캠페

인 분야의 평균은 각각 4.19점과 3.96점으로 중

요도와 시급도 모두 여성농업인 대상 캠페인보다 

네트워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Table 8). 통계

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일치된 것으로 분석

되어 더 이상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2.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과제의 우선순위

Fig. 1은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도, 수렴도 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19개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세부항목에 대해 중요도를 가로축, 시급

도를 세로축으로 하고, 평균(중요도 4.34, 시급도 

4.27)을 기준으로 도표화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시급도의 평균 점수로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선

정하였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19개의 세부과

제(연구 5, 정책 7, 네트워크 4, 캠페인 3) 중 상대

적으로 중요하며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영역(1사분

면)에 있는 과제는 연구 5, 정책 6, 네트워크 2로 

최종 13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 분야에서는 

1-15. 농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4.62점, 1

위), 1-22.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 관리 방안 

개발(4.46점, 2위), 1-17.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개선(4.44점, 3위), 1-6. 불평등 사례 및 개선

(4.37점, 7위),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

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4.365점, 8위)이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세부과제는 1-15. 농

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마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건강 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 

개발,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연

구와 불평등 개선,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와 같은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확산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연구분야의 경우 선정된 5개 항목이 모두 1사

분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 전문

가는 타 분야에 비해 연구분야가 중요하고 시급하

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분야에서는 2-12. 영유아, 초등학생 등 돌

봄 활동 지원(4.40점, 5위), 2-13. 교육시 자녀 돌

봄서비스 제공(4.40점, 5위), 2-15. 농작업 재해

시 영농도우미 파견(4.33점, 10위), 2-10. 농업인 

안전ㆍ편이 장비 등 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4.33점, 10위), 2-26. 컴퓨터, 농기계 등 교육 지

원 강화(4.33점, 10위), 2-22. 농업인 대상 국민

연금 가입 확대(4.32점, 13위)로 7개 중 6개 세부

과제가 선정되었다. 여성농업인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녀 돌봄과 도우미제도에 대한 정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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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0)
Expand the supply of safety, convenience,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farmers

4.35 0.56 4 0.92 0.50 0.75 4.31 0.62 4 0.85 0.50 0.75

(12)
Support for after-school care activities for 
elementary and lower grades (expanded for 
infants and toddlers)

4.38 0.64 4 0.85 0.50 0.75 4.42 0.64 4.5 0.85 0.50 0.78

(13)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when educating 
women farmers

4.38 0.50 4 1.00 0.50 0.75 4.42 0.58 4 0.92 0.50 0.75

(15)
Expansion of use of farm helper hours in case 
of agricultural work disasters

4.38 0.65 4 0.83 0.50 0.75 4.28 0.68 4 0.76 0.50 0.75

(22)
Expanding joining the National Pension for 
Farmers

4.35 0.63 4 0.85 0.50 0.75 4.28 0.61 4 0.84 0.50 0.75

Table 7. 3rd Delphi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N=26)

1. Detailed items in the research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2)
Study to quantify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women farmers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y

4.38 0.50 4 1.00 0.50 0.75 4.35 0.49 4 1.00 0.50 0.75

(6)
Study on inequality cases among women 
farmers and improvement measures

4.42 0.58 4 0.92 0.50 0.75 4.32 0.56 4 0.92 0.50 0.75

(15)
Establishment of community care (nursing) 
system for rural communities

4.65 0.49 5 1.00 0.50 0.80 4.58 0.58 5 0.92 0.50 0.80

(17)
Development of measures to improve rural 
social security system

4.42 0.58 4 0.92 0.50 0.75 4.46 0.58 4.5 0.92 0.50 0.78

(22)
Assessment of health risk factors for farmers and 
development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4.50 0.51 4.5 1.00 0.50 0.78 4.42 0.58 4 0.92 0.50 0.75

Table 6. 3rd Delphi survey on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research field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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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tailed items in the network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
Establishment of governanc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women farmers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4.42 0.70 4.5 0.92 0.50 0.78 4.31 0.74 4 0.85 0.50 0.75

(3)
Operating and fostering a council of women 
farmers who share know-how and experience

3.92 0.63 4 0.54 0.00 1.00 3.77 0.65 4 0.46 0.38 0.81

(4)
Promotion of network project for empowerment 
of young women farmers

4.42 0.58 4 0.92 0.50 0.75 4.46 0.58 4.5 0.92 0.50 0.78

(7)
Establishment of a network in connection with 
policies of other departments related to the work
of women farmers

4.27 0.53 4 0.92 0.50 0.75 4.19 0.57 4 0.85 0.38 0.81

4. Detailed items in the campaign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1)
Improving awareness of women farmers and 
diversifying gender equality promotion channels

4.20 0.71 4 0.84 0.50 0.75 3.96 0.54 4 0.84 0.00 1.00

(2)
Promotion and expansion of co-manager 
registration

4.32 0.48 4 1.00 0.50 0.75 4.04 0.45 4 0.84 0.00 1.00

(5)
Promotion and expansion of safety insurance for 
women farmers

4.04 0.35 4 0.92 0.00 1.00 3.88 0.60 4 0.52 0.00 1.00

Table 8. 3rd Delphi survey on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in the network & campaign field 

(N=26)

2. Detailed items in the policy field
Importance Urgency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Average SD Median
CVR
0.37

Convergence Consensus

(26)
Reinforcement of computer and agricultural 
machine education support for women farmers

4.35 0.56 4 0.92 0.50 0.75 4.31 0.55 4 0.92 0.50 0.75

(35)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dedicated to 
women farmers in local governments

4.31 0.74 4 0.85 0.50 0.75 4.31 0.74 4 0.85 0.50 0.75

Table 7. Continued

(N=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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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 urgency’s average, ranking)

Fig. 1. Evaluation results of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detailed items of female farmers.

원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연구와 정

책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중요도와 시급도가 매

우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야는 2개 세부과제로 3-4. 청년여

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4.44점, 3위)와 3-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4.365점, 8위)

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년여성농업인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와 시급도가 평균에 가깝거나 시급

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영역(2사분면)

에 있는 세부과제는 1개의 정책분야만 해당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5. 지자체 여성농업

인 전담부서 설치(4.31점, 14위)가 선정되었다. 

셋째,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를 모두 낮게 

인식한 세부과제(3사분면)로는 총 5개 세부과제

(네트워크 2, 캠페인 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캠페인 분야는 선정된 3개 세부과제가 모두 3

사분면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

워크 분야에서는 3-7. 타부서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4.23점, 15위), 3-3. 협의체 운영 및 육성

(3.85점, 19위)이었으며, 3-3이 선정된 세부과제 

중에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캠페인 분야는 

3개 세부과제로 4-2.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확

대(4.18점, 16위), 4-1. 여성농업인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홍보 채널 다양화(4.08점, 17위), 4-5. 

여성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 및 확대(3.96점, 

18위)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가 평

균에 가깝거나 시급도에 비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

하는 영역(4사분면)에 있는 세부과제는 선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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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 현장 및 연구, 행정 전문

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세부과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과제로 연구 40항목, 정

책 35항목, 네트워크 7항목, 캠페인 7항목의 총 4

분야 89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최종 19개 세부과

제를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연구분

야 5개 항목은 1-15. 농촌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

축, 1-22. 건강위험요인 평가 및 안전 관리 방안 

개발, 1-17. 농촌형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복

지ㆍ문화 서비스 분야와 1-6. 불평등 사례 및 개

선, 1-2. 농업ㆍ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 역할 및 

기여도 계량화와 같은 지위 및 권리 향상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분야 7개 항목은 2-12. 영유

아, 초등학생 등 돌봄 활동 지원, 2-13. 교육시 자

녀 돌봄서비스 제공, 2-15. 농작업 재해시 영농도

우미 파견, 2-10. 농업인 안전ㆍ편이 장비 등 개

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2-22. 농업인대상 국민연

금 가입 확대와 같은 복지ㆍ문화서비스 분야와 

2-26. 컴퓨터, 농기계 등 교육 지원 강화와 같은 

직업역량 강화 분야, 공통 분야에 해당하는 2-35. 

지자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로 분류되었다. 

네트워크 분야 4개 항목은 3-4. 청년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네트워크, 3-1. 정책형성과정 거버넌스 

구축, 3-7. 타부서 정책 연계 네트워크 구축, 3-3. 

여성농업인 협의체 운영 및 육성으로, 직업 역량 

강화와 정책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캠페인 분야 3개 항목은 

4-2.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확대, 4-1. 여성농

업인 인식 개선 및 양성평등 홍보 채널 다양화 등 

지위 및 권리 향상 분야와 4-5. 여성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 홍보 및 확대의 복지ㆍ문화서비스 분야

가 선정되었다. 

둘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분야별 세부과제들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시급하

다고 인식하는 영역(1사분면)에 있는 과제는 연구 

5, 정책 6, 네트워크 2로 최종 13개 항목이 도출

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세부과제는 농촌

형 마을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4.62점, 1

위)가 선정되었다. 정책 분야에서는 2-12. 영유아, 

초등학생 등 돌봄 활동 지원(4.40점, 5위), 2-13. 

교육시 자녀 돌봄서비스 제공(4.40점, 5위)이었으

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3-4. 청년여성농업인 역

량강화 네트워크(4.44점, 3위)로 나타났다. 시급

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는 영역(2사분면)

에 있는 세부과제는 1개의 정책분야만 해당하였

고, 상대적으로 중요도와 시급도를 모두 낮게 인식

한 세부과제(3사분면)로는 네트워크와 캠페인 분

야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의 해결 방안 모색과 농촌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이고 지속

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

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

아갈 수 있도록 2018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한편, 영유아, 

아동 돌봄서비스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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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

는 여건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국가에 의

한 돌봄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영유아, 초등 돌봄이 중요한 정책

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

리적ㆍ지리적 환경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지금

까지의 농촌형 돌봄서비스는 대상자와 가까운 곳

에서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돌

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농촌지

역에서의 돌봄 역할이 마을 내에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노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용을 지

원하는 노-노 돌봄서비스가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여성들의 무임 노동을 통한 착취를 

은폐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Park 2009). 또한, 잠재적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

는 노인이 일상수행능력 취약, 우울과 같은 어려움

에 처한 노인을 돌보는 것은 존엄하게 나이 들어

가야 할 노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Yoon & Ju 2018). 따라서, 농촌형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농촌 특화형 정

책이 추진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인 건강 위험 요인 평가 및 안전관리 

방안 개발과 농작업 재해 시 영농도우미 파견, 농

업인 안전ㆍ편이 장비 등 개인 보호장비 보급 확대 

정책과 같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

농업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하루 평균 4.72시간인

데 반해, 남성농업인은 0.61시간으로 매우 큰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20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1)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유

병률은 70.7%로 남성(55.1%), 비농업인(52.2%)

보다 매우 높다. 여성농업인의 육체적 노동과 심리

적 제약은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수준은 지리적, 시간적, 경

제적인 이유로 적극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Kim & Kim 2020). 다행히도 

2022년부터 여성농업인에게 일반검진에서 지원

하지 않는 근골격계ㆍ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검

진비를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됨

에 따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선순환 관계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청년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

축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01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 과

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상담ㆍ해소하는 

데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

화를 돕는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Gim 2013). 그러나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이 지방

분권화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기능이 축

소하게 되었고,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과 

더불어 여성농업인 교육ㆍ문화 활동프로그램이 주

민센터 등 다른 기관의 사업과 중복이 되고 차별

성이 없다는 점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즉, 농촌 환경의 변화

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기획이 

요구되나 개별 여성농업인센터가 이러한 여성농업

인의 요구에 맞게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

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센터가 선배 여성농업인의 농사 방법과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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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집단 멘토링의 장소

이자, 동료 청년농업인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

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캠페인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하

고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포함되지 못하였

으나,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지 부재는 여성농

업인 육성 정책의 실천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관련 정책을 인지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농정기관 및 

지자체, 여성농업인단체에서는 관련 정책의 세부내

용에 대한 홍보활동에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농업ㆍ농촌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흐

름의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

한 분야별 세부과제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한계점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과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된 시점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도출된 세부

과제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밝힘으로써 당면 현안 

과제를 도출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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