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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팜(시설원예, 정밀농업)은 온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작물의 생육을 위해 온실 내부의
환경을 제어하고 실시간 센싱 정보(온실 환경 : 온도, 습도, Co2, 광량 등)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고 있으나, 온실 제어 시스템이 작물의 생육・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취득 방법은 전문 재
배사・농민이 수작업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 정량적인 생장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필요함

2. 온실 통합 환경 제어에 따른 내부 환경 변화 수치를 실시간 저장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작물이 생장하는 정보는 데이터화 하지 못하여, 지능형 서비스 모델 개발은 불가능함

3. 농식품 유통과정의 품질 및 이력관리 부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농식품 폐기·손실율 25%이상, 연간 7조원
이상) 감소와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 유통, 판매, 소비 전 과정에서의 품질 및 유통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통기술이 필요함



1. 국내에서 시설원예 조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용기술이 부족한 상태이며, 단위공정별 적용
시 복합공정을 적용하는 기술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아부터 생육 중 생장 촉진 공정
및 통합된 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필요

2. 현재 국내의 농식품 이력관리 체계는 생산관련 이력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식품의 유통과정의 품
질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못함. 또한 현재 각 부처별 독립적인 이력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
이 직관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축산물 이력제(농림축산식품부, 12자리), 수산물 이력제(해양수산부, 13자리), 식품이력제(식품의약품안전처, 18자리)

3. 천연·유기농 바이오제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항노화, 건강을 지키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특화식물 기반의 수요가 급증
- 기존 농산물의 막연한 컨셉을 넘어 원료/유형별로 효능강화형 세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 국내 천연화장품 매출은 1조6,029억원(12.0%), 100억 원 이상 업체(97.3%)가 대부분 차지



1. 대내·외 산업 환경변화 및 적용 첨단 기술발전에 발맞추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확장모델로 전환 필요

2. AI와 IoT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 증대
- 정보 추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객체의 구현보다는 기능 수행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

3. 환경제어 및 바이오 융합 기술을 활용한 효능성분을 활용한 특화식물의 기능 강화성 소재는 국가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창조경영에 필수적 요소임

4. 최근에는 섭취, 피부에 활용 등이 가능한 미용 식품 개발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생물 자
원의 수요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 시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
고 원료 생물자원 수입을 대처 할 수 있는 농산 부산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1. ABC(AI·Bigdata·Cloud) 기술 기반을 융합한 스마트 팜의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기술 융합과 고도화 및 전문화가 요구되지만 발아, 생육, 안전, 생산비용, 노동력 등의
기술적 우위확보가 중요한 요소임

2. 작물별 온실 통합환경 제어 데이터 부족→기업 별 자체 DB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데이터 취득으로 인한 데이터 분석 불가

3. 시설원예의 핵심기술인 센서, 생육환경제어 관련 단위 장치나 핵심 부품이 주로 수입 제품을 활용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경우 일부 부품이나 단순한 센서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기술발전
과 기업 성장을 통한 기술 고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함



1. 온실에서 사용되는 정밀 에너지 제어 기술의 부족, 실증테스트베드의 경우 단기간에만 지원되어 실제
상용화 수준에는 미흡함
- 시설원예 생육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혹서기 및 혹한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에너지의 생산/재활용/분배 및 재생산 등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필수적이나 국내 스마트팜 시스템에서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2. 종자의 발아, 생장성 향상을 위한 기업 자체 개발 능력 부족, 온실 내 원수/양액/폐액/환경제어 등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작물 생육상태 정량화 기술 필요

3. 생육정보 정량화 및 빅데이터 가공을 통한 ICT융합기술 개발·실증으로 스마트 팜 ICT 기업 및 농가 소
득향상을 위한 서비스 기술 실증을 통한 관련 시장 촉진 필요



국가 대응방안

미국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실천을위한생명연구자원분야별연구개발강화

․생물자원분야는비영리기관이나상업적영역에서글로벌거버넌스확보노력

EU

․‘Horizon2020’재조명을통해생명연구자원인프라구축및나고야의정서대응방안마련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및 해양연구를 위한 유럽전체 실물자원의 정보화 및 관리기능 강화

(EMBRC, ELXR등)

일본

․정부차원의생명연구자원에대한프로젝트수행및해외자원에대한산업계이용확대

․문무과학성주도‘국가 생물자원프로젝트(NBRP)’통한생물자원에대한체계적수집,보존및제공체제정

비및생물다양성국가전략(‘12-’20)지속적추진을통한보전및확보체계강화

중국

․정부차원의유전자원관리및안전에관한입법추진과사막화방지연구센터추진

․국무원과 화의는 중국이 풍부한 유전자원에 대해 관련법이 기술발전에 대해 뒤쳐져 이에 대한 법안 마련

강구



제조사 상품명 특징

CJ 제일제당
팻다운파워번마스터

체지방감소및체내에너지생성에도음 (주성분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이너비잇뷰티 피부건강(주성분히알루론산, 고농축사과와레드자몽과즙)

대상 오(Eau)스튜디오
스트레스해소, 긴장완화, 피로회복

(주성분홍초, 테아닌, 아르기닌타우린)

한국야쿠르트
Look 팻스타핑

지방합성억제 (주성분유산균, 판두라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콜라겐화이트 보습(피쉬콜라겐과식이섬유)

코카콜라 태양의마테차 체지방분해다이어트및노화방지(주성분마테잎)

현대약품 미에로뷰티엔 건조한피부도움및몸매관리(주성분N-아세틸글루코사민)

아모레퍼시픽 비비(V=B) 피부콜라겐보충(저분자콜라겐)



* 출처: 'Analysis of the Smart Agriculture Technology Market', frost & sullivan, ‘16.11.

스마트팜을 통한 산출물 및 부가가치 비율에서 미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술분야 시장 전망

Markets and 

Markets 
‘15년 30억 달러, ‘22년 78.7억 달러 / 연평균 13.47% 성장 (‘16~‘22년)

Grand View 

Research 
‘16년 30.3억 달러, ‘25년 102.3억 달러 / 연평균 14.2% 성장 (‘14~‘25년)

Research and 

Markets 
‘16년 31.8억 달러, ‘22년 70억 달러 / 연평균 12.14% 성장 (‘17~‘22년)

Orian

Research 
‘16년 33.6억 달러, ‘23년 70억 달러 / 연평균 15.25% 성장 (‘16~‘23년)

BCC 

Research 
‘16년 33억 달러, ‘21년 59억 달러 / 연평균 12.4% 성장 (‘16~‘21년)

Allied market 

research 
‘22년 78억 달러 / 연평균 14.9% 성장 (‘16~‘22년)

독일 컨설팅기업 Roland Berger에 따르면 정밀농업 세계시장은 27.3억 달러*(‘14년)이며, 연평균 12% 성장하여 ’20년에는
53.3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시장에서 북미 지역 52.1%, 유럽 지역 17.4%로 정밀농업 시장을 선도* (‘14년 기준)
- 북미와 유럽 지역은 농업인들의 전문성이 높고 ICT 기술에 대한 적응과 교육 의지가 높아 정밀농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정착하고
시장을 형성
* 유럽 지역이 북미 지역에 비해 시장규모가 1/3 수준인 것은 대규모 경작지가 적은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
- 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정밀농업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연평균 20%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구분 ‘15 ‘16 ‘17 ‘18 ‘19 ‘20 CAGR (‘13~’15)

스마트팜 16,251 17,340 18,502 19,741 21,064 22,475 6.7

식물공장 1,800 2,759 2,944 3,141 3,352 3,575 53.3

지능형농작업기 18,000 21,600 23,047 24,591 26,239 27,997 20

합계 36,051 41,699 44,493 47,474 50,655 54,048 14.5

(단위: 억 달러, %)
스마트 농업분야 관련 국내시장규모 및 전망

ㅇ 국내 스마트 농업 생산 관련 시장은 ‘12년 2조 4,295억 원에서 연평균 14.5%씩 성장하여 ‘20년 기준 5
조 4,04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17~‘19)

- ‘12년 스마트팜 생산 시스템 관련시장은 1조 3,378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55%를 차지함
- ‘12년 지능형 농작업기 관련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평균 20%씩 성장하여 ‘20년 기준 약 52%
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식물공장 관련 시장은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12년 500억 규모에서 연평균 53.3%씩 성장하여 ‘20년 기준 3,576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한국 미국

일본 유럽

국내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동향 구간별
분석에 따르면, 1~3구간에 비해 4~6구간 간 출원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은 정밀제어 분야 스마트팜 관련 특허출원 빈도
가 4~6구간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기술도입에 따른 성장 가능성 확
인 가능

일본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동향 구간별
분석에 따르면, 1~3구간(‘93~’04년) 내에는 출원인
수 및 출원건수가 감소하나, 이후(‘05~’16년) 출원
인수 및 출원건수가 지속적인 증감추세를 보임

유럽에서의 스마트팜 기술 출원동향은 국내·외 출
원동향과는 달리 4~6구간 내에서 출원인 및 출원
건수가 증감하는 추세를 보임













• 생육촉진/지표물질



바이오

항균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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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육환경 및 제어를 통한 고부가
가치 작물 생산기술 확립

2. 고부가 바이오 식품 및 소재 분야
에서 독립적 기술 확립과 산업적
활성화 플랫폼 구축

3. 국제적 경쟁력이 가능한 ABC 기술
기반 수출 모델 상용화 핵심기술
도출

4. 생육정보 수집 시스템을 실증 농가
에 설치 운영함으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개발 기술 구현

1. 소비가 가능한 지역과 생산이 가능
한 지역의 클러스터 융합으로 농산
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선도적인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농
산물 연관 산업 활성화, 신시장 개
척, 수출유망기업 지방기업 육성

3. 농산물 수출 거점 지역 조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
능한 농생명 산업으로 확대

4. 농생명 자원의 경제적 시장예측과
산업발전전망은 하기와 같이 분류
하여, 세계시장이 전망되며, 국내
수요 및 공급 전망 또한 생산, 수입,
수출, 내수면에서 예측됨

1. 국내외적으로 건강증진 및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 비용의 크게 증가
하고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미래
동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2. 나노 기술과 S/W 기술이 융합된 새
로운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에 새로운 시장이 개척 될 가능
성이 높음

3. 농생명 ICT융합 기업(농생명 SW융
합클러스터 수혜기업 정보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기술 운영 가능



○ 소비가 가능한 지역과 생산이 가능한 지역의 클러스터 융합으로 농산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함으
로써 선도적인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농산물 연관 산업 활성화, 신시장 개척, 수출유망기업 지방기업 육성,
농산물 수출 거점 지역 조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농생명 산업으로 확대

○ 농생명 산업 신규진출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미래 고용 요구도 증대에 기여

○ 특화식물 유용성분의 고부가가치 창조를 통한 농생명 산업의 수출증가 가속화에 기여

○ 다양한 세그먼트별 원료소재 생산을 통한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 가능

○ 고가형/중저가형 특화식물 소재 생산을 통한 농생명 융합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가능

○ 농생명자원의 활용범위를 고부가가치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기기가공분야로 넓힘으로써 농가 판로 확대

○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자원의 창조융합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의 국제적 선양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