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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수산업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

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Afewerki et a.l, 
2023; Hinings, et al., 2018). 특히, 기후 변화로 인

한 어업 환경의 변화, 자원 감소, 노동력 부족 등

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수산업 규범에 대응하

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스마트 양식장 개발 및 기

술 보급, 어업용 디지털 장비 도입, 전자 모니터

링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만,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이 

낮아 기술 도입 및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어업

인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

제 어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은 여전

히 낮아 기술 도입 및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어업인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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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기술 활용 

역량 부족, 기존 조업 방식과의 적합성 문제 등

의 이유로 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 

(Oh et al., 2024).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업인의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용 실태를 분석하여, 디

지털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업인의 디지털 기술 수용

성이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점에 주목하여, 어업인이 디지

털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도입 과정에

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이후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이하 GFI)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에서는 FGI 분석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경험, 수준, 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

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연구의 한

계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

한 기술 도입을 넘어 어업인의 인식 변화와 정책

적 지원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실효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표적심층면담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경험,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주요 장애 요인과 촉진 요인을 

도출한다. FGI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특정 집단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Creswell(2007)
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에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FGI는 어업과 양식업

의 규모, 세부 업종, 지역적 특성, 정부 지원 사

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어업인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

료는 주제 분석(Theme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Braun and Clarke, 2006).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문

제점과 어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구체적

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수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선행연구는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디지털 양식 산업화와 어가 수용

성 개선, 디지털 전환 성과 분석을 주로 다루었

다. 전체 수산업을 아우르는 디지털 전환의 수용

성 분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Ju et al.(2012)는 수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화

를 위한 스마트 수산업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스

마트 수산업화 추진전략으로 스마트 수산업 기반 

기술 개발 및 적용, 스마트 수산업의 주체로서 

스마트 인력 육성, (가칭)스마트 수산･어촌기반구

축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An et al.(2023)
은 디지털 양식을 양식어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보았으며, 디지털 양식을 양식 관련 데이터를 수

집, 저장, 관리, 분석, 공유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디지털 양식에 대한 

어가 수용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양식시설, 양

식 기자재 및 관련 시스템 표준화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다. Lee et al.(2021)도 국내 양식시설 규모 

및 경영방식, 양식어가 참여도, 기술 수용력 등을 

고려한 스마트 양식 기술의 개념을 제시하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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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양식의 산업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양식의 개념을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양식생물의 성장과 환경 관

리 데이터를 융합하여 양식생물의 생산과정을 지

능화하는 차세대 첨단양식’으로 정의하였다. Choi 
et al.(2020)는 스마트양식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스마트양식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거

시환경분석인 PEST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양식 플랫폼의 미래 방향성을 도출하

였다. Sabihaini et al.(2019)은 인도네시아 Yogyakarta 
전통 어업인의 선박 내비게이션 기술 수용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 Yogyakarta 
지역 전통 어업인 31명을 대상으로 선박 네비게

이션 기술 수용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수용모델(Techology 
Acceptance Model, 이하 TAM) 분석 결과 선박 내

비게이션 기술 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으로 확인

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디지털 전환의 개념 설

정, 디지털 전환의 발전 방향 제시, 일부 업종의 

기술 수용성 요인 분석 등으로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업인 FGI를 통

해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요인을 더욱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도출하

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개별 인터뷰와 비교하

여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풍부한 정보

와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

이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

며 공통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응답자가 인지하지 못했

던 문제나 아이디어가 그룹 토론을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 주제에 대한 의견의 공감

대 형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아울러, 
정량적 설문조사와 달리 참여자의 태도나 정서적 

반응을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어업인

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현실적인 수용성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Kim et al., 2022; Creswell, 
2007; Emerson et al., 2001). 

FGI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담 구조 및 주

요 질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여자들에

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 절차를 사전에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였다. 연구의 객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 과정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면담 후 녹취된 내용을 전

사하여 정리한 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별 

의견을 1차적으로 수집한 뒤 그룹 토론을 병행하

여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FGI 참여자의 선정은 어업과 양식업의 규모, 
지역적 특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

려하여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해당 업종을 대표

할 수 있는 어촌계장, 협회장, 양식장 대표 등으

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대표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

로 선정된 FGI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주요 

질문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

수하기 위해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가명 또는 코

드로 처리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면담 사례는 삭제하거나 간략히 작성하였다. 이

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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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eriod 2024.4~8
Time 60~120 minutes

Method Focus Group Interview

Topic
Fishermen's Accepta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Focus
Group

Fisheries

 Eel Trap Fishing 2
Fishing Community 

(Gillnet, Trap Fishing) 2

Coastal Fisheries 1
Large Purse Seine Fishery 3

Aquaculture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RAS) 1

Offshore Cage Farming 1
Oyster Farming 1

Land-based Aquaculture 
(flounder) 1

Total 11

<Table 1> Research contents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핵심 이해관계

자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업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에 초점을 두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

였다. 반 구조화된 면담지는 크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디지털 전환 경험’, ‘디지털 전환계

획’으로 구성하였다. FGI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

자들과 면담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사

전 이해를 도왔다.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여 정리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6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은 Emerson, Fretz, and Shaw, (2001), 

Spradley, J.P.(1980)의 참여관찰법에서 제시된 주

제 분석(Theme Analysis) 방법 인터뷰 또는 기타 

유형의 정성적 데이터 수집에서 발견되는 반복되

는 주제에 따라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전사된 면

담 내용을 코딩하여 주요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

를 식별한 후, 코딩된 자료를 유목화하여 어업인

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Interview Areas Questions

Percep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ow do you perceive digital transformation?
What is your percep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ow interested are you in digital transformation?
How necessary do you think digital transformation is?

Experience with 
Digital 

Transformation

To what extent are you familiar with using digital transformation technologies?
Are you currently using any digital technologies?
If you are using digital technologies, what technologies are you using?
How do these technologies help your fishing activities?
How would you assess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your work?
What challenges do you face in using digital technologies?
Have you ever received training on digital transformation?

Pla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What are your expectatio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and do you intend to transition?
Are you aware of policy support for digital transformation?
Have you ever experienced policy support for digital transformation? If so, how helpful was it?
What are the main challenges you fac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process? What kind of 
support do you think is necessary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What digital technologies would you like to adopt in the future? What effects do you 
expect from adopting these technologies?
Do you have any plan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future?

<Table 2> FGI Interview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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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화 과정을 반복하여 현상의 배경과 원인, 영

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업인의 디

지털 전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변화의 필
요성과 현실적 어려움’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된다. 먼저, 고령층의 

인식 부족, 젊은 세대를 위한 필요성 인식, 디지

털 전환의 편리성에 관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다

음의 사례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선어

업인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조업하는 사람 대부분이 70대인데,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인

터넷 뱅킹, 멀티미디어 메시지 보내는 것도 어려워

하는데요. 또 조업할 때 1~2명이 조업하는데, 기계

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요.” (A 어촌계) 

“현재 수준에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할지는 잘 모

르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려면 

디지털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도 어

업을 계속 해야 하니까, 환경이 변화하는 데 따라

가야 하겠죠.” (B 근해통발) 

“지금 수준의 어선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

술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더군다나 국내기술은 아

마 없을 겁니다. 일본 어로기술을 주로 사용하니

까, 일본에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육체노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노르웨

이 배를 보고 와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국내 여건

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C 대형선망)

“현재 조업선의 50~60%는 60대 이상이 운영하고 

있어서, 고령 어업인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에

도 친숙하지 않고, 사용은 더 어렵죠. 하지만 디지

털이 주는 편리성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죠.” (G 연안어업)

양식어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인지도가 비

교적 높았으며, 일부 양식장은 디지털 기술을 적

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

다수 양식장이 디지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에 기술을 넣기 전에, 기업화, 규모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몇 명이면 운

영이 되는데,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기술을 설

치해도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다고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단 규모를 키워놓고 

디지털 전환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E 

해상가두리)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장점이 많아서, 계속 확대

하려고 합니다.” (D 순환여과양식장)

“디지털 전환이 과연 비용을 투입한 만큼 실효성

이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비용을 생각하면 

타당성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F 굴 양식장)

위 면담 사례들에 따르면, 어업인의 디지털 전

환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필요성과 현실적 어려

움’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어선어업인은 디지

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양식어업인은 필요

성을 인식하고 이에 투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

식어업인은 기업화와 규모화가 선행되어야 디지

털 기술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곳도 있었

다.

2. 디지털 전환 경험: ‘의무적 도입과 자발
적 혁신’

면담을 통해서 밝혀진 디지털 전환 경험은 ‘의
무적 도입과 자발적 혁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

었다. 디지털 전환 경험은 기술 사용경험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어선어업인이 경험한 디지털 

기술은 주로 통신장비 설치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는 정부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보인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규정 준수로 

인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통신장비 설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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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선박이 좁은데, 여러 

개의 장비 때문에 조타실에 시야도 가려서 위험하

기도 합니다. 통합장치라고 e-navigation을 설치하

라고 하는데, 통신이 되지 않거나 이 장치만 믿고 

사용하다가 고장 나서, 망망대해에서 조난이라도 

될 수 있고요. 사용은 안 하지만, 이 장비도 설치

하고, 기존에 있던 장비도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 

선박이 복잡해요. 선박 검사 항목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해서 부담을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A 

어촌계)

“법으로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는 했는데, 선박

이 복잡해서 문제입니다. 선원들이 쉴 곳도 없어

요.” (B 근해통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면, 통신장비 정도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작업이 알다시피 매우 힘들어서 자

칫하면 사고 위험도 크고 그렇잖아요, 투·양망 할 

때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에 사람들이 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투·양망할 때 디지털이 돼서 위험요소

를 줄이면 좋겠지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요.(C 대형

선망)”

“디지털 장비 별로 없고요. 디지털 장비라고 하

면, 어선위치발신장치 정도입니다.” (G 연안어업)

어선어업과 달리, 양식어업의 디지털 전환 경

험을 분석한 결과, 일부 양식어업인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어류 생육 관리와 양식장 원거리 모니터링 등 실

용적인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는 디지

털 전환의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음으로, 일부 양식장에서는 ICT 기반 양식 어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

전히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

술이 인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반면에 자동

화는 이루어졌으나 디지털 기술의 사용경험이 없

는 양식장도 존재하여, 디지털 전환의 적용 범위

와 활용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

류의 생육 관리, 양식장의 원거리 모니터링 등 실

제로 적용하는 기술이며, 더 고도화하려고 합니

다.”(D 순환 여과 양식장)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수입해서 

첨단 기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반  

어장 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사람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E 해상 가

두리>

“자동화는 되어 있는데, 디지털 기술은 사용해 본 

적은 없죠.”(F 굴 양식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중 센서의 경우 생산성보

다 편의성이 개선된 측면이 있죠. 센서가 없으면, 

양식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

런 수고를 덜었고요. 외국인 직원과 소통이 어려운

데, 간단하게 알고리즘 형태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H 육상 양식장)

3. 디지털 전환 수준: ‘기계사용보다 노동 
의존도가 커’

어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업종과 규모

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

한 차이는 각 업종의 특성과 운영 방식,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업은 한 두 명이 하고 있고, 기계 없이 사람만

으로 충분해요.”(A 어촌계 대표)

“기계도 사용하고, 예전보다는 사람의 수고가 줄

었는데, 그렇다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B 

근해통발) 

“반자동화 정도.” (C 대형선망)

“거의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

습니다.” (D 순환여과양식장)

“디지털 장비도 사용하는데, 아직은 사람이 필요

하죠.” <E 해상 가두리 양식장>

“자동화는 된 것 같은데, 디지털 전환은 안 되어 

있죠.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F 굴 

양식장)

“보통 1인 조업 또는 부부 조업이 많고, 3~4인이 

외해까지 가서 조업하기도 하는데, 기계보다는 사

람이 하는 일이 많죠.” (G 연안어업)

위 사례에서 보듯이, 어선어업 및 양식어업 모

두 디지털 전환에 진입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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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부 업종에서 디지털 장비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문제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 디지털 전환 계획: ‘지속 가능한 기술과 
맞춤형 정부 지원의 중요성’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계획에 대한 인식과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한 기술과 맞춤형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의 방

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어업인이 공통적으로 제

기하는 이슈들로는 기술의 필요성 인식 부족, 고

령화로 인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감, 자발적 교육 부족, 정부 지

원의 필요성, 성공 사례의 중요성, 어업인의 참여

와 의지 부족, 복잡한 정책 등이 있다.

“사람 한, 두 명이면 조업하는데, 무슨 기술이 필

요하겠어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조업에 

나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

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원활하게 되면 좋겠고, 자

동차의 원격제어 기능처럼 애플리케이션으로 어선

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만,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선장이 예전처럼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운행하다가 주변 배와 충돌할 수

도 있는 위험도 있어서, 사람들이 디지털에 의존하

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봐요.”(A 어촌

계)

“30~40대 어업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디지털 전

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한

다면, 연안과 근해어업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분하

여, 무엇이 있고, 없는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수

요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다라는 환경에 노출

된 기기는 자주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 보수를 받기가 매우 힘들어요. 수

리를 받을 수 있는 AS센터, 전문가가 없어요. 기술

은 어업인이 보기에 효용성이 있어야 하며, 일회성

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G 연안어

업)

“디지털 기술을 지금 바로 어선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잘 안 하려

고 하잖아요. 괜히 설치했다가 고장이라도 나고 그

러면, 옆에 누가 어떤 기기를 썼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면, 또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겠지. 사

용 안 해본 걸 거부감 없이 쓴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관련 사업을 할 때 어업인을 꼭 

참여시켜서 실제로 사용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봐요.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치고 난 후

에, 좋다고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사용하든, 안 하

든 하겠지요.” (B 근해통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연구나 성공케이스가 만들

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성공케이스가 있다

면 해볼 생각은 있죠.” (H 육상 양식장)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으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싶지만, 정책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지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도 중

요하지만, 직접 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ASC나 유통 업체가 요구하는 기준이 많아

지면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요.”(D 순환여과양식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술들이 현

장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에요. 기술 개발 과

정에 어업인이 참여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E 해상 가두

리 양식장>

이상의 FGI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업인의 수용성 요인은 기

술에 대한 태도, 조직 및 유용성, 경제적 부담, 
기술적 장애, 제도적 장벽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어선어업인과 양식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업종의 특성과 운

영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어선어업인의 경

우,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낮은 인식, 소

규모 조업 방식에 대한 높은 의존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규정에 따른 장비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저해 

요소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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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Fisheries Aquaculture

Attitude Towards 
Technology

• Lack of digital technology awareness among 
elderly fishers

•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digital 
transition for younger generations

• Significant perception gap regarding digital 
transition among farmers

• Recognition of digital technology necessity 
varies among farmers

Organization & 
Usefulness

• High dependence on labor and traditional 
working methods

• Limited adoption of digital technology due 
to farm size

Economic Burden • Burden of costs required for digital transition
• Concerns about economic feasibility after technology adoption

Technical Barriers

• Inconvenience due to excessive installation 
of digital devices

• Low applicability of technology in the field
• Difficulties in maintenance and repair

• Need for government support and 
verification processes

• Difficulties in maintenance and repair

Institutional 
Barriers

• Burden from mandatory equipment 
installation

• Gap between digital education and on-site 
applicability

• Complex and frequently changing policies
• Gap between digital education and on-site 

applicability
• Lack of digital transition education

<Table 3> Categorization of Factors Affecting Digital Transformation Acceptance

반면, 양식어업인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양식장 

규모가 작아 기술 도입이 쉽지 않고, 경제적 부

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양식어업인 

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고, 기술

의 실효성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도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내구성과 현장 적용 부족, 유지·보
수 문제, 정부 지원과 검증 과정의 필요성이 주

요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맞춤형 정책 지원과 기술 적용 

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선어업에서는 중복 

장비 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보수 지원 체계

를 강화하는 정책적 개선이 요구되며, 양식어업 

부문에서는 기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과 검증 체계 구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

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FGI 분석을 통해 어선어업과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선어업인과 양식어업인 모두 디지털 전

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각 업종의 특

성과 운영 방식에 따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어선어업인의 경우, 디

지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초기 투

자비용 부담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령 어업인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와 관심이 낮았으며, 연안어업과 같은 소규모 조

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

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일부 어업인은 디지털 전

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술 적용 과

정의 복잡성과 현실적 어려움이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조업 환경에서 디지

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 어렵고, 소규모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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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 설치로 인해 선박 내 공간이 부

족해지고,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문제, 유지·보수

의 어려움 등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었

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 역시 어선어업인

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였다. 디지털 기술 도입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기술 도입 이후의 경제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어업인은 신기술 도입을 기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적 지원과 교육의 부

족 또한 주요 문제로 확인되었다. 조사에 참가한 

어업인의 대다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 기

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기술 검증 과정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

과 규정이 복잡하고 자주 변경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보다는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공 

사례의 부족도 디지털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업인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성

공적인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면 기술 도입에 대

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식어업인의 경우, 어선어업인에 비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

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려

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어류 생육 관리 

및 원거리 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여 양식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식어업인 역시 경

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주요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술 도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과 디지털 기술 도입 후 실제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책적 지원

과 교육의 필요성 또한 양식어업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 기회

가 부족하며, 정부의 기술 검증 과정과 지원 체

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부 양식장에서 디지털 기술이 시범적으로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가 부족하여 기

술 도입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내구성 문제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디지털 전환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

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실질적 이점을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성공 사례를 적

극적으로 공유하여 어업인이 디지털 기술의 효과

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 
세제 혜택,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이 필요하

며, 디지털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 도입 등

을 통해 소규모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어업 방식과의 조화를 고려

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조업 환경 및 양식장 

운영 방식에 맞춘 현장 친화적 기술이 우선적으

로 도입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 도입 후 생산

성과 경제성이 향상된 성공 사례를 축적하고 이

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

지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장비 설치 의무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유지·보수 센터 구축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연령대와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

시부터 실무 활용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정부 및 기술 개발 기관이 어업

인과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을 분

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정성적 연구 방법

(FGI)에 의존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설

문조사 및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보다 포괄적

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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