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옵서버프로그램 기반 국제어업

관리 수단의 경제적 가치추정

- 한국 원양산업을 중심으로 -

2023년 0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양수산경영학과

김 연 경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옵서버프로그램 기반 국제어업

관리 수단의 경제적 가치추정

- 한국 원양산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상 철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0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해양수산경영학과

김 연 경





- i -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3

Ⅱ. 선행연구 ························································································5

1. 국제어업관리정책 이론적 배경 ·····································································5

2. CVM을 이용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19

3. 소결 ···················································································································30

Ⅲ. 산업 현황 분석 ·········································································31

1. 국내외 원양산업 현황 ···················································································31

2. 국내외 옵서버프로그램 현황 ·······································································49

3. 소결 ···················································································································70

Ⅳ. 연구 방법 ····················································································73

1. 연구수행 단계 ·································································································73

2. 설문 설계 ·········································································································75

Ⅴ. 실증분석 ······················································································86

1. 응답 분포 및 통계 ·························································································86

2. 분석 결과 ·········································································································91

3. 논의 ···················································································································99

Ⅵ. 함의 및 결론 ···········································································101

1. 연구 요약 ·······································································································101

2. 연구 함의 ·······································································································102

3. 결론 ·················································································································104

참고 문헌 ·························································································106



- ii -

표 차례

<표 Ⅱ-1> 연도별 주요 국제협정 및 협약 ······················································7

<표 Ⅱ-2> 어업관리 감시·감독 시스템(MCS) 정의 ········································9

<표 Ⅱ-3> 어업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11

<표 Ⅱ-4> 옵서버프로그램/전자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비교 ······················15

<표 Ⅱ-5> 옵서버프로그램/전자모니터링 장·단점 비교 ···························· 16

<표 Ⅱ-6> 주요 소비자 참여형 관리수단 ······················································18

<표 Ⅱ-7> 지불의사 유도방법 및 내용 ····························································24

<표 Ⅱ-8> CVM 선행연구 요약 ······································································29

<표 Ⅲ-1> 국내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2022년) ······································ 31

<표 Ⅲ-2> 국내 IUU어업 위반 현황 ································································34

<표 Ⅲ-3> 국내 원양 IUU어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현황(2008~2021년) ···· 36

<표 Ⅲ-4>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가입 현황 ················································41

<표 Ⅲ-5>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조치 요약 ········································48

<표 Ⅲ-6> 국제옵서버 법적 정의 ······································································50

<표 Ⅲ-7>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예산 수출입 현황 ······································51

<표 Ⅲ-8> 국제옵서버 선발요건 ·······································································52

<표 Ⅲ-9> 국제옵서버 선발현황(2016~2021년) ··············································53

<표 Ⅲ-10> 국제옵서버 파견현황 ·····································································54

<표 Ⅲ-11> SPRFMO 옵서버 프로그램 최소기준 및 근거제시 ················ 56

<표 Ⅲ-12> MRAG Ltd 선발요건 ·····································································58

<표 Ⅲ-13> 중국 국가옵서버 선발요건 ···························································62

<표 Ⅲ-14> 일본 옵서버 사업 현황 ··································································63

<표 Ⅲ-15> 일본 옵서버 파견 및 조사실적 ··················································65

<표 Ⅲ-16> 일본 옵서버 관련 예산 내역 ························································65

<표 Ⅲ-17> 대만 원양옵서버 채용요건 ···························································67

<표 Ⅲ-18> 검사원 및 옵서버 급여등급·점수 적용 요율표 ························69

<표 Ⅳ-1> 초기 제시금액 범위 ··········································································85

<표 Ⅴ-1> 설문조사 개요 ···················································································86



- iii -

<표 Ⅴ-2> 응답자 특성 ·······················································································87

<표 Ⅴ-3> 변수의 정의 및 설명 ········································································90

<표 Ⅴ-4>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92

<표 Ⅴ-5> CVM DBDC 모형 추정결과 ··························································94

<표 Ⅴ-6>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94

<표 Ⅴ-7> 연간 총 편익 추정결과 ····································································95

<표 Ⅴ-8> 편익의 현재가치 ···············································································96

<표 Ⅴ-9> 지불의사 가구의 사유별 분포 ························································97

<표 Ⅴ-10> 지불거부의사 가구의 사유별 분포 ··············································98



- iv -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체계도 ························································································4

[그림 Ⅱ-1] 어업관리 의사결정과정 ····································································8

[그림 Ⅱ-2] 어업관리와 MCS 상호 연관성 ·····················································10

[그림 Ⅱ-3] 자원관리체계 내 모니터링 영역 ··················································11

[그림 Ⅱ-4]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12

[그림 Ⅱ-5] 주요 어업모니터링 수단 ································································14

[그림 Ⅱ-6]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21

[그림 Ⅲ-1] 연도별 원양어업 업체 및 어선 현황 ···········································32

[그림 Ⅲ-2]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현황 ····························································33

[그림 Ⅲ-3] 연도별 원양어업 수출현황 ··························································34

[그림 Ⅲ-4] 주요 지역관리수산기구 해역도 ····················································41

[그림 Ⅲ-5] 국제옵서버 선발 절차 ····································································52

[그림 Ⅳ-1] 연구수행 단계 ··················································································74

[그림 Ⅳ-2] 설문단계 및 단계별 수행내용 ······················································76

[그림 Ⅳ-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보기카드(영상) ········································· 77

[그림 Ⅳ-4]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 형식 ··················································79



- v -

Analyzing the Economic Value of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through Observer Programs 

- The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Context -

Yeon-Gyeong Kim

Department of Marine & Fisheries Business and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international fishing management tools in the distant water industry

have various tools, and the basic area includes fishing monitoring. Therefore,

fishing monitoring is the starting point and the core tool for sustainable distant

water industry. This study will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international

fishing management tools using the observer program, which is a typical

example of fishing monitoring. The public value of the observer program is

that the observer program includes the valu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dustrial value, and social value in the distant water industry, and it has a

diverse and public value.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make a comprehensive

estimate by estimating the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the observer

program.

In this study, the economic value of the observer program was estimated

using the conditional value measurement method. The study design was to

establish a virtual market for the observer program, and the payment method

and payment period were set as a tax imposed annually for 5 years. The

double boundary binary choice was used to induce the willingness to pa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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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analysis of willingness to pay, socioeconomic variables and fishery

interest variables were reflected, and the initial offer price was derived through

preliminary surveys, expert consultations, etc.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offline by a professional institution for 1,000 men and women

nationwide.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household willingness to pay was

estimated.

Through this study, the value of the observer program was estimated by

asking the citizens who are the actual demanders about their willingness to

pay for the observer program.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showed willingness to pay was 74.2%, and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showed

willingness to pay for the public value of the observer program, and it was

estimated that each household could pay 12,153 won per year for 5 years. As

a result of converting this into current value, it was found that about 1.17

trillion won could be generated in 5 year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supported

the operation of the observer program.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willingness to pay was not significant with income level. This is interpreted as

the respondents highly value the purpose and value of the observer program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addition, a significant economic value of about

250 billion won per year and about 1.17 trillion won in 5 years was estimated.

This shows that there is a sharp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operating

budget of the observer program, which is 1.38 billion won, which is compiled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and the estimated results from the demand

side.

Keywords : Distant Water, Fisheries, Observer Program, Fisheries

management, MCS, Monitoring, Willingness To Pay, Contingent

Valuation Metho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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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원양어업의 어업관리는 국제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

단이다. 그러나 원양어업이 갖는 특수성1)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2)으로 인

해 IUU 어업(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IUU)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제수산분야에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서

연 외, 2021; Liddick, 2014; Longo et al., 2021). IUU 어업은 해당 해역 자

원보유국의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해양생

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Elvestad et al., 2015;

Gallic, 2006; Kao, 2016; Temple et al., 2022; Yingkai et al., 2021).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

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3)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

심은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4)가 채택되면서 고조되었고 국제사회에서는

SDG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Aly et al., 2022; Dibbern et al.,

2021; Hsu, 2023).

원양산업과 가장 밀접한 SDGs는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

며, 무분별한 남획(Overfished) 근절과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다각적 노력

을 수행하고 있다(Andriamahefazafy et al., 2022; Sonia Garcia et al.,

2021; UN, 2021). 하지만 불법어업과 상어류·해양포유류·바닷새 혼획, 유령

어업(Ghost Fishing)5) 등으로 인해 목표 실현의 한계가 발생한다

1) 원양어업 특성상 먼바다에서 조업함에 따라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움

2) 규제 순응확보의 어려움과 과잉규제의 가능성, 상호 협력관계 구축 장애 등 발생(한국행정연구원, 2008)

3) 「지속가능발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 제2조(정의)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란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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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ino et al., 2022; Gilman, 2015; Okafor-Yarwood, 2019).

원양산업의 국제규범에서는 IUU 어업에 대한 인식이 규정을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미보고 등의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업환경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조업하거나 불법적인 수산자원 획득, 선원 인권침해, 불합리한 근

로조건 및 환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진호현,

2020).

이처럼 국제 수산규범이 강화되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한국 원양산업은 2013년에는 IUU 어업 가담국, 2019년에는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IUU 어업 대책의 일환으로 원양산업

발전법 개정과 어업위치추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s; VMS) 설

치, FMC(Fisheries Monitoring Center; FMC) 운영, 보고 주기 단축, 항만

국 검색 강화 등을 통해 원양어업관리를 강화였고 그 결과, 2021년 IUU

예비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되었다(해양수산부, 2021). 이렇듯 모니터링, 감

시·감독(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의 일련의 어업관리

과정은 IUU 어업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며 그 수단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Constantino et al., 2022; Vince et al., 2021).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의 관리에 대한 정책적 평가는 미미한 실정이다.

어업관리의 실체인 어업관리수단은 국가 정책의 일환이자 공공재적 성

격을 갖는 공공서비스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김지현 외

2018; 남종오 외 2016; Sangchoul Yi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

수산관리의 구체적인 관리수단인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업관

리수단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어업관리 구조를 파악

하고 한국 원양어업의 대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

한 대국민 설문을 통해 어업관리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어업관리의 가치 발굴과 원양어업을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통

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해상 유실또는폐기된어구는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끼쳐 수산업의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Gilm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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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국제어업관리수단인 옵서버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어업관리수단은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공공정

책 특성상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추정하기 위해 주로 사

용되는 계량경제학 접근법의 CVM을 사용하였다. 최근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업 정책에 국민의 지지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Stefania, 2019; Sangchoul Yi et al., 2020).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어업관리수단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수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관심이 지불의사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외 논문, 정책보고서, 지침

서 등의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원양산업 현황과

국내외 옵서버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연구설

계는 CVM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관련 문헌(한국개

발연구원 2012; 20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을 참고하여 설문설계 및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 가구수

입, 성별, 가구수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수산물 소비

및 섭취 횟수, 수산물정보 접근 횟수 등의 수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관심도

를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불의사

액에 대해 여러 변수의 유의미성을 파악하고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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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구 체계도



- 5 -

Ⅱ. 선행연구

1. 국제어업관리정책 이론적 배경

가. 어업관리 도입배경

해양생물자원 보존이 국가들의 보편적인 의무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에 의해서이다. 동 협약은 국제법상 처음으로 수산자

원의 과도한 개발과 공해의 수산자원에 대해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인

정함으로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이석용, 2016). 또한, 최적생산량

(Optimum Sustainable Yield; OSY)을 규정하고 일정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하였다. 공해어업협약의

등장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관리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수산기구가

확산한 계기가 되었다(E. D. Brown, 199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채택되었다. 본 협약은 국제어업 질서와 규범 구

조를 재정립하고, 해양생물자원 보호 및 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조치와 최대지속생산량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연안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간 협력,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도록 했다.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United Nations Fish Stocks Agreement;

UNFSA)」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공해상의 어업 활동을 규제하고, 지역 수

산 기구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했다. 예방적 및 생태적 접근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보

존에 관해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또한 기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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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Rothwell et al., 2010). 같은

해에 FAO의「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 규범(Code of Conductfor

Responsible Fisheries; CCRF)」이 채택되었다. 동 규범은 해양생물자원의

효과적인 보존, 관리, 개발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행위 기준을 설정

하였다. 특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법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며, 어획

노력량을 지속가능한 자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FAO의 CCRF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이행을 독려한

「레이캬비크 선언(The 2001 Reykjavik Declaration on Responsible

Fisheries in the Marine Ecosystem)」이 채택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채

택된 FAO의「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POA-IUU」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투명한 조치할 수 있는 틀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어업허가제도 도입, 감시․통제․감독(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SC) 운영 기획, VMS 구축, 옵서

버프로그램(Observer Program) 도입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의 수용을

독려하였다.

FAO는 IPOA-IUU 채택 후 3년 이내에 「국가별 국가행동계획(National

Plan of Action; NPOA)」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채택 후

4년마다 검토를 의무화하여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가별 노력을 강조하였

다. 우리나라는 2005년 2월 IPOA에 따른 NPOA를 수립하고 2011년 재검

토, 2014년 재개정하였다. 개정된 NPOA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IUU어업자 처벌 수준 강화, 모든 원양어선 VMS 장착 의무화, 조업감시센

터(FMC) 구축, 외국 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의 항만국 검

색 강화 등 감시· 감독 시스템(MCS)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외

거버넌스 재구축과 개도국 협력 사업 강화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들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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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 및 협약 주요 내용

1958 UN 공해어업협약

(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of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 해양수산자원의 과도한 개발 및 연

안국의 특별한 이익 인정

1982 UN 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해양 관련 최초 국제법 협약

� 배타적경제수역 제시

� 공해어업질서 기본 규범 제정

1993 FAO 준수협정

(FAO Compliance Agreement)

� 공해상 조업 선박 보존관리조치 이

행 촉진

1995 어족자원협정

(UN Fish Stocks Agreement)

�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 및 관리 촉진

1995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 수산업 분야 내 생태계 및 어업, 양

식, 가공 및 교역 등의 전반적인 지

향 기본지침

2001 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IUU 어업 근절 강화를 위해 기국,

연안국, 항만국의 역할 규정

2005 국가행동계획

(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어업허가제도, 감시·감독(MCS) 운영,

선박감시체계, 옵서버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등 어업관리수단의 도입

자료: 저자 작성

<표 Ⅱ-1> 연도별 주요 국제협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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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업관리의 정의

수산자원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생산이 가능한 천연자원이며, 공공재

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박성쾌, 2000; 손재학, 2011; 전재경, 2002). 하지만

적정 관리제도의 부재시 남획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남획은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한다. 따라서 수산자원 지속가능

한 이용을 위해서는 어업 활동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

(손재학, 2011; 이상고, 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어업관리를 하나로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수산

자원의 보호 및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어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FAO, 1999). 어업관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료: FAO(1999)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Ⅱ-1] 어업관리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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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업관리 : 감시·감독 시스템(MCS)

어업관리에서 감시․감독(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은 어업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MCS는 전반

적인 어업 활동을 감시하고 규범을 준수하도록 통제하고 위반 활동에 대해

조치하도록 한다. MCS는 어업관리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이상고, 2002). MCS에 대한 정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FAO, 1981).

구분 주요 내용

모니터링(Monitoring)
� 어획노력의 속성과 자원의 재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

통제(Control) � 자원 개발이 수행될 수 있는 규제 조건

감시(Surveillance)
� 어업 활동에 부여된 규제를 준수 및 유지하는데

필요한 관찰 정도 및 유형

자료: FAO(1981)

<표 Ⅱ-2> 어업관리 감시·감독 시스템(MCS) 정의

어업관리는 각 영역에서 상호작용과 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효율적인

어업관리 계획과 MCS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MCS의 각 요소가 원활

히 작동하여 신뢰 가능한 정보들이 수집 및 제공되어야 한다. 신뢰 가능한

정보들은 서로 상시로 교환하며 최적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

탕으로 MCS는 어업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진하고 어업 활동의 투명성

을 높임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게 한다(이상고, 2002; Cremers et al., 2020 ; FAO, 2002).

더 나아가 발전된 MCS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술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이용(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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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Jurisdiction; BBNJ) 협정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향후 MCS에

대한 정책이나 기술 또는 수단이 세계 수산자원 관리에 어떻게 적용될지

그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Cremers et al., 2020).

자료: FAO(200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Ⅱ-2] 어업관리와 MCS 상호 연관성

라. 어업모니터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업모니터링은 “어획노력의 속성과 자원의 재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FAO, 1981). 구체적으

로는 어업모니터링은 수산자원 고갈의 위험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관리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수단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

를 적절히 연계하여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KMI, 2004). 어업모니터링에서는 주로 어선 정보, 어획량과 어획노력

량, 조업 현황, 해상투기, 양륙 등의 정보들을 수집한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승인된 관리계획 및 어업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법규를 강화하기 위

한 어업정보 통계 수집 및 분석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이상고,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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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모니터링 주요 수집 내용

� 조업 위치 및 기간, 어업별 사용 장비, 조업 시간, 어획 노력 등 조사

� 목표종 및 부수어획종에 대한 보유 및 폐기 조사

� 서식지, 멸종위기종 및 멸종위기 취약종 상호영향 조사

� 체장, 체중, 연령 등의 생물학적 측정 자료 및 자원평가 과학적 자료

� 어구 종류 및 조업 구역 등 준수 여부

자료: Fisheries and Oceans Canada(2023)

<표 Ⅱ-3> 어업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어업관리체계 있어서 어업모니터링은 [그림 Ⅱ-3]과 같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 따라서 과학, 어업관리, 생태계 등 [그림 Ⅱ-4]와 같이 여러

영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수집된 신뢰 가능한 자료는 어업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자원평가 방

법에 적용 및 활용되며 어업관리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만 효

과적이지 못한 모니터링은 어업관리체계에 있어 그 기능과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이상고, 2002; Kritzer, 2020; Van Beveren et al., 2017).

자료: FAO(1999)

[그림 Ⅱ-3] 자원관리체계 내 모니터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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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itzer(2020)

[그림 Ⅱ-4]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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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어업모니터링 수단

어업모니터링 수단은 자율보고와 비자율보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자율보고는 어업인의 조업일지 또는 양륙 보고와 같은 전통적인 보고 방식

이다. 비자율보고는 전문적 지식이나 첨단기술이 접목된 선진화된 보고 방

식으로 옵서버프로그램(휴먼옵서버), 어선의 샘플, 전자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EM) 등이 있다. 비자율보고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개선되어 과학적 근거자료로도 활용된다(안지은 외, 2021).

대표적인 비자율보고인 옵서버프로그램은 수산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대

한 감시·감독(MCS)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학 정보를 수집

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니터링 수단이다(Fernandes et al., 2011; Kennelly

et al., 2018). 옵서버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휴먼옵서버는 조업 선박에 직

접 승선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과학적 자료 수집, 규정 준수 여부 확인,

선박 보고 자료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샘플링 및 태깅, 생물학

적 조사 및 개체군 역학 등 중요한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 과학

계, 산업계 간의 주요한 중계자 역할을 한다(Christopher et al., 2020;

Harder et al., 2019).

최근, 휴먼옵서버의 대체 또는 보완의 수단으로서 EM이 주목받기 시작

했다. 아직은 EM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된 바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카

메라와 어구센서, GPS, 하드웨어 등으로 구성된 전자 장비를 원양어선에

장착하여 어업 활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EM은 어획량,

어획노력량, 규범 준수 여부 확인 등의 포괄적으로 어업 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 원양어업의 투명성 및 추적성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Michelin, 2018; Ulrich et al., 2015; Van et al., 2020).

여러 국가에서의 EM 시범 운영을 통해 어획량, 어획노력량, 종 구성 등

을 포함한 일부의 모니터링 영역에서 휴먼옵서버의 신뢰성과 밀접하게 일

치됨을 확인하였다(Michelin, 2018). 향후 체계화된 EM 시스템(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MS)은 어업 규제와 보존조치 준수 여부 감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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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노동 및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따라서 EM을 기반해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로부터 노동권 및 인권 이행에 대한 관리조치 채택을

개설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Christopher et al., 2020).

하지만 현재 EM은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직 명확한 표준이

없어 감시·감독 역할을 하고 그 책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다. 그

리고 트롤어업, 선망어업 같은 대규모의 어획량 측정에 대해서는 아직 신

뢰성이 낮으며, 성별과 성숙도와 같은 생물학적 데이터는 휴먼옵서버만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Michelin, 2018).

휴먼옵서버 전자모니터링(EM)
자료: (오) NOAA FISHERIES(2023a)

[그림 Ⅱ-5] 주요 어업모니터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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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집 내용 휴먼옵서버 전자모니터링

어획

부수어획, 길이, 총 무게,

개별 무게, 종식별, 어획 건

강상태, 처리 방법

가능

가능

(단, 길이, 총무게,

개별 체중은 추가

장비 설치 필요)

생물학적 샘플링, 폐기사유,

보호종 상호작용 및 관찰

기록

가능

불가

(단, 보호종 관찰은

카메라 시야 내 관

찰 시 확보 가능)

조업

시간, 위치, 활동, 선박 ID, 사

건 식별, 어구 센서 데이터, 선

원 어획물취급방법

가능 가능

목표종 정보, 선원 구성, 운영

비, 어구 크기 및기타 정보
가능 불가

기타 날씨, 환경, 경제 정보 가능 불가

자료: NOAA Fisheries(2023b) 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Ⅱ-4> 옵서버프로그램/전자모니터링 수집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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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옵서버 전자모니터링

장점 단점 장점 단점

� 포괄적인 어획

량 관련 정보

� 옵서버배치⸱하선

선상 내 생활여건

등여러한계존재

� 선박 규모에 대

해 낮은 요구사

항

� 대규모 어획량

낮은 신뢰성

(트롤, 선망 등)

� 종, 크기, 성별,

성숙도, 건강상

태 등의 정확한

식별

� 수면⸱식사⸱휴식

등으로 조업 전

체 관찰 불가

� 휴먼옵서버 비해

균형적인 무작위

표본 추출

� 유사한 종의

동정 어려움

� 환경, 날씨, 어구

설계, 어법, 혼획

방지, 등의 정보

수집

� 고비용

(높은 커버리지⸱

다수옵서버승선시)

� 관찰자 효과 및

변위 효과, 선원

강압 및 업무 의

식 결여 등 무관

� 일부어종의체장

추정치부정확

� 특정 상황 수집

불가

� 생물학적 표본

수집 가능

� 통계적 편향

(관찰자효과⸱변위

효과, 선상 강압⸱

개인 타락 등)

� 24시간 관찰

� 다각적인 관찰

가능

� 방류된 어획물

의 생존확률

조사 한계

� 기술 및 장비의

낮은 의존도
� 단일영역 관찰 � 안전문제 없음

� 고정된 카메라

로 시야 사각지

대 발생

� 방류 어종 생존

률 평가 가능

� 소형선박인 경

우 승선 제약

� 데이터 정확성

및 다양성 확

보

� 유지⸱보수 필요

� 예측 불가한 상

황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

� 안전문제

� 높은 커버리지

광범위 구역

관찰 시,

효율적인 비용

� 장비 오작동

� 선원의행동⸱ 생

각에 긍정적인

영향

� 선원과의 사용

용어 불일치

� 기술 개선⸱발전

통한 비용 절

감 가능

� 특정 조건 시,

휴먼옵서버 비해

고비용

자료: Suuronen et al.,(2020)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Ⅱ-5> 옵서버프로그램/전자모니터링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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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어업관리수단의 변화

IUU어업 근절과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어업

관리수단이 도입되었다. 예시로는 원양조업감시센터(Fisheries Monitoring

Center; FMC) 운영, 어획증명서(Catch Document Scheme; CDS) 도입,

VMS, 옵서버프로그램, 전자모니터링, PSMA, MCS 데이터 및 분석, 지역

MCS 협력 촉진에 대한 담당자 교육, 에코라벨링(Eco-Labelling) 및 각종

인증제 등이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Erwann et al., 2009; Miller

et al., 2013).

그러나 최근 FAO의 SDGs 채택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이 강조되면서 어업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UN은 각 회원국에게 SDGs 이행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변화, 이행결과

측정 및 평가 지표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서혜윤 외,

2022). 이러한 국제정세에 따라 국민 가치, 소비트랜드, 경영전략 등이 변

화하면서 에코라벨링과 같은 소비자 참여형 관리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대

표적인 소비자 참여형 관리수단은 <표 Ⅱ-6>과 같다.

이 중 친환경 수산업 인증제인 MSC의 경우, 2023년 기준, 전 세계 다랑

어 어업의 57%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약 13만 5천 톤의 다랑어 제품에

MSC 에코라벨링이 표기되어 전 세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다랑어 원양선사 중 MSC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어선은

117척으로, 전체 다랑어 어선의 81%가 MSC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MSC,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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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증라벨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입니다. MSC 인증은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포획되었음을

보장하는 인증제

FOS

(Friends of the

Sea)

FOS 인증은 어업, 양식업, 어분, 오메가-3

원료 등에 부여되며,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소매점, 운송, 관광 등 광범위 적용되며,

해양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

Dolphin Safe

미국 상무부는 1990년, 돌고래 보호 소비자

정보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돌고래

안전’ 라벨을 인증함. 참치가 포획되는

과정에서 돌고래가 사망하지 않는 제품에만

부여

공정무역인증

공정무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준에 적합한 상품에 부여되는

인증제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정무역의 가치를 공유 및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

자료: MSC(2023), FOS(2023), 공정무역인증(2023) 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Ⅱ-6> 주요 소비자 참여형 관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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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VM을 이용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가. 비시장재화의 가치

어업관리수단은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또는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의 성격을 지니는 재화로 어업관리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기 위

해서는 재화의 지불의사, 경제적 가치, 편익 등을 파악하기에 앞서 그 개념

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된다. 사용가치는 소비자가 재화의 직간접적 사용으로 효용을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미래를 대비해 사용 선택권을 보유하는 것을 의

미하는 선택 가치(option value)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사용 가치는 본

인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가치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위한 이

타적가치(altruistic value), 미래세대들의 사용을 위한 유산가치(bequest

value) 그리고 사용과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사용 가치가 대부분이나 환경, 문화, 공공정책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에는 사용가치 외에 비사용 가치

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Bateman et al., 2002; 한국개발연구원, 2012).

한편,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이란 효용(utility)을 가지는

경제적 개인이 재화에 대하여 시장가치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의미하는데, 화폐단위로 표시된 지불의사액은 그 재화에 대하여 경제적 가

치로 환산된 개인의 효용 또는 편익(benefit)으로 나타낸다. 특히, 비시장재

화의 지불의사 측정과 관련하여 Hicks(1945)는 개인의 효용을 일정하게 유

지하는 보상수요곡선(compensated demand curve)에 근거한 보상변화

(Compensating Variation; CV)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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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은 크게 현시선호접근법과

진술선호접근법으로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시선호접근법은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비시장재화와 관련된 시장재화의 가치를 파악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여행비용접

근법(Travel Cost Method; TCM), 헤도닉가격접근법(Hedonic Price Mode;

HPM) 등이 있다. 두 번째 기법인 진술선호접근법은 사람들이 응답한 진술

선호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대표적으로는 CVM과 컨조

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이 중 CVM은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의 속성이 잘 정의되어야 하는 CA

에 비해 응답자들의 인식하는데 있어 부담이 적은 편이다. 더불어 본 연구

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어업관리수단은 대체시장이나 관련된 재화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사용가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 CVM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다.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어업관리수단의 재화가치를 정량화하기

위해 CVM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적

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CVM은 가상시나리오 설계, 표본 설계, 조사 설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적으로 설문에 의존하다 보니, 상황에 따

라 설문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답자가 익숙하지 않은 평가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

한 우려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CVM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됐다. 특히, 1989년 미국 알래스카 해안에서의 원유수송선 Exxon

Valdez호 원유 유출사건에 대하여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청(NOAA)이

CVM을 활용하여 환경피해보상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공

공정책 등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평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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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Arrow et al., 1993). 따라서 CVM은 가상시나리오가 합리적으로 설계

되고 수행과정이 적절히 통제된다면, 비사용가치까지 포함한 재화의 가치

를 평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이수형, 2003; 이충기, 2013).

자료: Bateman et al.,(2002)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Ⅱ-6]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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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VM의 이론적 기초

힉스(Hicks)의 보상잉여(Compensated surplus, CS)는 재화의 수량이나

질의 변화에 따른 효용이 이전 상태의 효용수준과 동일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변화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관리수단을 통해 변화하는

원양산업 수준의 효용이 어업관리수단 이전의 효용과 동일하기 위한 가입

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는

특정 효용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비용 또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보상잉여는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 시장재들의 가격 벡터

 : 어업관리수단 이전의 원양산업 수준

 : 어업관리수단으로 변화된 원양산업 수준

 : 최초의 효용수준

 :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되는 다른 공공재의 가격

 : 응답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변수 벡터6)

첫 번째 지출함수의 값은  즉,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어업관

리수단 이전의 원양산업 수준 에서 의 효용을 얻기 위한 최소지출 수

준인 응답자들의 현재 소득이다. 두 번째 지출함수의 값은 로써 주어진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원양산업 수준이 로 변화했을 때 최초의 효용

수준인 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최소의 지출 수준이다. 이때 원양산업

6) Deaton, Angus, and John Muellbauer. 1980. “Economics and Consumer Behavior”(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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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적 변화에 따른 힉스의 보상잉여인 지불의사액은 와 의 차이가

된다. 그러므로 지불의사액의 측정 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시장재의 가격()과 어업관리수단 이전의 원양

산업 수준(), 어업관리수단으로 변화된 원양산업 수준 (), 변화되지 않

는 공공재의 수준(), 응답자들의 선호(), 현재의 소득() 등에 의해 영

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식(2)에서 표현된 WTP 함수는 어업관리수단으

변화된 원양산업 수준 ()로 인한 경제적 후생변화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

되는 가치측정 함수(valuation function)로서 CVM의 이론적 기초를 이룬

다.

라. CVM의 지불의사 유도방법

CVM에서 지불의사액를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표 Ⅱ-7>와 같이 입찰

게임, 개방형 질문, 지불카드 제시, 양분선택형 질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특히 CVM 설문조사 시, 제시된 금액에 대해 ‘예/아니오’로 응답

하는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DC) 유도방법은 실제 시장에서의

구매하는 방식이나 주민투표 과정과 유사해 응답자가 대상재화에 대한 선

호를 사실대로 표현할 유인(incentive compatible)이 있는 것으로 알려 있

다(Cummings et al., 1997). NOAA 지침에서도 추천한 지불의사 유도방법

으로 저항적 지불의사(protest bids)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으로 작용하고 있다(Arrow et al., 1993; Mitchell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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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입찰게임

(bidding game)

정 의

� CVM 초기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으로 응

답자들에게 특정 초기금액 제시하고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함. 응답자의 진정

한 지불의사(WTP)에 수렴할 수 있도록 반복적

으로 입찰하는 방법

한 계 � 시작점 편의와 ‘예-예’ 발언 편의 등 우려

개방형 질문

(open ended

question)

정 의
� 비시장재화에 대한 최대지불의사를 직접 유도하는

방법

한 계
� 비시장재화에 대한 구매경험이 없고 생소하여 무

응답률이 높거나 제로 가치 또는 이상치의 가능성

지불카드

(payment card)

정 의

�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적은

보조 자료 제시함. 확실하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V 표시, 지불할 의사가 없는 금액들은 X

표시함

한 계 � 전략적 편의 우려

양분선택형

질문

(dichotomous

choice question)

정 의

� 선정된 제시금액을 응답자들 사이에 무작위로 배

분한 뒤, 일정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

� 질문 횟수에 따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이중경

계 양분선택형으로 구분함

한 계 � 비효율성(단일경계) 또는 응답 편의(이중경계) 우려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2)

<표 Ⅱ-7> 지불의사 유도방법 및 내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분선택형(DC) 질문은 단 1회에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대답하는 방식이다. DC

질문법 이전에 사전에 개방형 질문법 조사를 바탕으로 초기 제시금액들이

결정한다. 그중 임의의 금액을 각 응답자에게 하나씩 제시한다. 각 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응답자들에게 배당된다.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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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사액보다 같거나 작으면 ‘예, 높으면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렇게 수집

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금액과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

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액을 측정한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환경자산⸱환경질

의 평가와 관광 분야에 응용되다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김은

주, 2013; 엄영숙, 2011).

특히 DC 질문법 중에는 한 번만 질문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BDC) 유형과 Hanemann(1985)에

의해 제안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 중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DBDC 유형이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Hanemann et al., 1991). DBDC

유형은 각 응답자에게 두 개의 금액을 제시하여 자신의 지불의사액 제시된

금액보다 크거나 같은지에 대해 ‘예⸱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제시되는 금액은 이전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제시 금액에 대한 응답이 ‘예’라면 이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고, ‘아니오’라

면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 최근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수

행된 CVM 연구들도 대부분 양분선택형 유도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문광

민, 2021; 표희동, 2015; Sangchoul Yi et al., 2020). DC 질문에 직면한 응

답자들은 다른 지불의사 유도방법보다 인지적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자신

들의 선호를 알고 응답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자들은 응답자들이 지정한

지불의사액은 관찰할 수 없고, 제시된 금액에 대한 ‘예/아니오’의 응답만

관찰 가능하여 선호파악이 불완전하다. 따라서 확률모형으로 응답자들의

선호를 모형화하는 지불의사액 함수의 추정단계를 거친 후, CVM 연구 목

적인 평가대상의 재화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게 된다(엄영숙,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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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 선행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VM을 이용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

다. 먼저, 남종오와 박철형(2016)은 CVM의 단일양분선택모형과 이중양분

선택모형을 이용해 해수면 낚시의 어자원 풍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전국을 광역시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뒤 편의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어자원의 풍도가 20% 증가하는 경우,

1회 출조당 유어낚시객의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는 16,528원이었다.

강석규 외(2016)는 근해 수산자원증대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해 사회에 제공하는 편익을 추정해보고자 했다. 평균 지불의사액은 유의

한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를 고려해 추정하였다. 단일양분선택모형의 경우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는 2,041원이었고, 이중양분선택모형의 경우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는 1,815원이었다. 그 결과, 각 모형에 따라 평균 지불의

사액 차이가 발생함을 도출하였다.

김순미 외(2020)는 CVM을 활용해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

적 가치를 각각 추정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 모형으로는 이중양분선택모

형을 적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소득을 모형

에 반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간 추정 편익은 가구당 바다목장이

4,608원, 바다숲이 7,719원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의 총편익은 바다목장이

4,723억 원, 바다숲이 7,912억 원으로 추정되어 두 사업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다.

김지현과 이충기(2018)는 CVM을 이용해 울산 태화강의 보전가치를 평

가하였다. 가설적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2단계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가

설적 상황과 실제상황을 설계한 후 울산시민 400명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로짓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액은 가설적 상

황은 52,816원, 실제상황은 39,599원으로 추정되었다. 연간 태화강 보존가치

의 절단된 평균값은 가설적 상황의 경우 51,094원, 실제상황의 경우 3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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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도출되었다. 가설적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상황 시나리

오를 바탕으로 보존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과대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단된 평균값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표희동(2015)은 CVM을 적용하여 동해안 연안습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

는 해수욕장의 보전가치를 추정하였다. CVM 중 이중양분선택방법을 적용

했고,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범위 안에서 2,000원 단위로 5단계의 제시

금액을 설정하였다. 총 1,172명(강원도 598명, 경상도 574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CVM에 의한 동해 연안습지의 경제적 가치는

동해 연안습지 전체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공변량이 있을 경우의 중앙 지불

의사액과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각각 2,329원과 6,138원으로 나

타났다. 강원도⸱경북⸱울산을 포함한 동해 연안습지보존에 대한 연간 총편익

은 최소 404억 원에서 최대 1,06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박선영 외(2011)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보성군 갯벌을 대상으로

CVM을 이용해 거절 응답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스파이크 모형을 활용하

였다. 서울을 포함한 7개의 광역시와 전체 15개의 시·도 거주자 총 1,000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는 연간

5,569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전체 모집단으로 확장하자 연평균 편익은 연

간 총 9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스파이크 모형을 통해 거절응답으로

인한 추정에 대한 편의를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광민(2021)은 농업 공적개발원조가 가지는 공여국 차원의 경제적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CVM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농

업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변수를 포함한 반응함수(수락 확

률)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소득이 높고 공적개발원조에 대

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졌으며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연평균 약 30,729원으로 추정되었다.

Stefania(2019)은 아드리아해의 북부에 위치한 산호초 생태계의 생물 다

양성 보존 및 복원 전략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CVM의 페쇄형

과 단일경계 양분선택형을 이용하였다.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변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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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토론, 환경기부, 친환경제품, 환경이슈 등의 태도, 지식 행동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켰다.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가족소득, 산호 서식지

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식, 문제인식, 환경친화적인 행동, 친환경제품 품

질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ngchoul Yi, Sein Kim(2020)은 양식어장 개선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

치를 추정하기 위해 CVM의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을 적용해 추정하였다.

농업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수산업의 관심도를 변수로 포함해 특정함수 모

형에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양식어장 개

선사업 지불의사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

액 추정 결과 가구당 연평균 약 9.05 USD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할인

율을 반영하고 순현가가치를 반영한 결과 5년간의 총편익은 837,411,929

USD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CVM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로부터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보다는 후속 질문을 한 번 더 시도

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이 적용되었다. DBDC 유형은 SBDC 유

형에 비해 지불의사액에 대한 세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통계적으로 우

수하고, 제시금액의 설정 오류를 보완하여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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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적 및 내용
사회경제적 및

영향(대리)변수
설계모형

남정오, 박철형

(2016)

해수면낚시의 어자

원풍도에 대한 지

불의사액 추정

성별, 나이, 소득,

거주지, 출조 횟수,

출조비용, 낚시 경

험

SBDC & DBDC

강석규, 류정곤,

심성현, 오태건,

임병권 (2018)

근해 수산자원 증

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구수,

직업

SBDC & DBDC

김순미,소애림,

신승식 (2020)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성별, 나이, 교육수

준, 소득
DBDC

김지현, 이충기

(2016)

울산 태화강의 보

존가치 평가

성별, 나이, 교육,

결혼, 소득, 지지도,

애착심

DBDC

표희동(2015)
동해안 연안습지의

보전가치 추정

성별, 나이, 소득,

결혼, 교육, 가구수
DBDC

문광민(2021)

공적개발원조(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

의 경제적 가치 추

정

나이, 교육, 소득

농업 및 농촌인식,

공적개발원조 인식

DBDC

Sangchoul Yi,

Sein

Kim(2020)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소득 성별, 나이,

수산물 소비 횟수,

해안지역 방문횟수

DBDC

Stefania

Tonin(2019)

해양생물 다양성 보

존 및 복원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사회경제적요소 외

환경에 대한 태도

(환경정보, 환경기

부, 토론참여 등)

SBDC

자료: 저자 작성

<표 Ⅱ-8> CVM 선행연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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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1958년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 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

약이 채택됨에 따라 해양생물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

후 1982년 「UN 해양법협약」 및 「UN공해어업협정」 채택으로 국제사

회에서는 어업관리 실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2001년 FAO

의「IPOA-IUU」가 채택되면서 여러 형태의 어업관리수단들이 원양산업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VMS, FMC, 옵서버프로그램 등이 감시·감독 시스

템(MCS)의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업관리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이

석용, 2016; 손재학 2011; 해양수산부; 2021).

어업관리수단은 공공재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

도록 추진되는 공공정책의 일환이다(박성쾌, 2000).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비시

장의 가치를 추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설문을 통해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부터 지불의사액 도출해 가치를 추

정하는 ‘진술선호법’이 주로 사용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CVM’의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이 다수의 연구에 적용되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선행연구을 통해 어업관리수단이 갖는 공공정책이라는 특성상,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CVM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VM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어업관리수단의 지불

의사액을 추정한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기초 사회경제적 변수와 수산관심 변수를 사용하여 각 수준에 따라 지

불의사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얼마나 추정되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업

관리수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어업관리 방향과 과제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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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 현황 분석

1. 국내외 원양산업 현황7)

가. 국내 원양산업 현황

2022년 기준 원양어업 생산량은 399,759톤이며 국내 어업 생산량의 약

11.1%의 비중을 보였고, 생산금액은 11,259억 원으로 약 12.2%를 차지하였

다. 연근해어업과 비교 시, 생산량의 약 45% 이상의 생산성을 보였다. 원

양어업의 주요 어종인 다랑어류(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등)는 대부

분 수출로 이어지지만 이 외의 명태, 오징어, 꽁치 등은 국내에 공급되어

수입 수산물 대체와 적정 어가 유지 기능한다. 이를 통해 국민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류경진, 2022; 손재학, 2011).

구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톤) 비율(%) 금액(억 원) 비율(%)

연근해 887,239 24.6 40,370 43.7

양 식 2,267,830 62.9 33,843 36.6

원 양 399,759 11.1 11,259 12.2

내수면 48,753 1.4 6,941 7.5

전 체 3,603,580 100.0 92,413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2023a)

<표 Ⅲ-1> 국내 어업 생산량 및 생산금액(2022년)

7) 국내외 원양산업현황은 해양수산부(2021)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2)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

약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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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체 및 어선 현황

1957년 최초로 인도양에 다랑어 연승어업이 진출한 이래로 원양어업 업

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 기준 36개에서 2000년 기준 157개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대폭 감소되어 44개의 업체만이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서부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의

해외어장 축소, 연안국의 입어 정책 강화, 출어경비 상승, 어가하락, 규제

강화, 수익성 악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결과이다. 원양어선 척수는

1970년에 278척에 불과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750척

으로 증가했다. 1990년에는 810척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다. 이는

북태평양 명태트롤, 남미 수리남해역 새우트롤 등과 같이 신규 어장을 적

극 개척하고 연안국들과 국제협력을 추진에 따른 결과이다(해양수산부,

2007). 그러나 1990년 이후부터는 생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면서 가장 높

은 수준인 1990년의 810척에 비해 2020년에는 210척으로 어선의 수가 약

25.9%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가통계포털(2023a), 해양수산부(2021)

[그림 Ⅲ-1] 연도별 원양어업 업체 및 어선 현황

2) 생산현황

최근 10년 동안 생산량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2014년의 약 67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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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다. 조업척수 및 자원량 감소, 소비 부진 등

의 이유로 2022년에 40만 톤 이하까지 감소하였다. 생산금액은 최근 10년

동안 2012년에 최대 생산금액인 16,554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다랑어류

인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국제적인 어가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인 수출금

액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오징어 어장 호조 및 대만산 꽁치, 다

랑어류 다량 공급 등의 이유로 어가가 내림세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생산

금액은 2015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자료: 국가통계포털(2023a)

[그림 Ⅲ-2] 연도별 원양어업 생산현황

3) 수출현황

주요 수출 어종인 다랑어류는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국제적인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수출량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2021년 원양어업 전체 수출이 2012년 대비 약 40% 감소

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금액은 2022년 기준 4,000억 이

하를 기록하면서 2012년 대비 약 50% 감소함을 보였다. 주요 수출 어종인

가다랑어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어가하락, 엔화 약세, 일본 내 소비둔화 등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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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2023a)

[그림 Ⅲ-3] 연도별 원양어업 수출현황

4) IUU어업 실태

우리나라 원양산업에서 IUU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8년의

High CPUE(Catch per Unit Effort; 단위노력당어획량)를 시작으로 2020년

까지 73건의 불법어업 사례가 적발되었다. 2016년 이후부터는 IUU어업 사

례가 급격히 감소했으나 최근까지도 간헐적으로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 실

정이다.

년도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발생

건수
22 27 3 15 - 2 - 3 1 73

자료: 해양수산부(2016, 202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표 Ⅲ-2> 국내 IUU어업 위반 현황

주요 IUU어업 위반 내용 및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

지 어선 3척이 CCAMLR 해역에서 조업 중 동일한 구역 내 다른 어선들에

비교하여 High CPUE 사례가 적발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당 건에 대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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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업허가 취소 및 해기사 면허정지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미국으로부터 국내의 제재 조치가 미흡

하다는 이유로 IUU어업 가담국으로 지정였다.

특히, CCAMLR의 주요한 IUU어업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CCAMLR 해역의 조업하는 선박에 승선한 옵서버가 어획물 찌꺼

기를 해상에 투기하는 선원들의 모습이 관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하였다. 해당 원양선사와 선박에 대해서는 CCAMLR 해역에서 2개

월 동안(2015⸱2016 어기) 입어를 제한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3일 CCAMLR 수역 내 이빨고

기 221톤(몸통기준)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서 252톤을 하역하여 양륙량 간 차이가 발생한 허위보고 사

례가 적발되었다. 해당 원양선사에는 원양어업허가정지(30일), 해기사 면허

정지(30일), 입어추천 제한(3년)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가되었다. 이에 해당

원양선사는 CCAMLR 3년간 입어추천 제한의 행정초지에 대해 사법부에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5년에도 3척이 조업실적을 미

보고하여 보고되지 않은 어획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과태료(각 102만

원, 101만원, 100만원)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 외에 2013년, 서부아프리카 기니 관할 내 조업금지 수역에서 조업하

여 원양어업허가 정지(30일) 및 해기사 면허정지(30일) 처분을 받은 사례

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로부터 동 수역의 EEZ 침범 조업 등 불법어

업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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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건수 위반내용 처분내용

2008~

2011
3건 CCAMLR수역 High CPUE

� 어업허가취소
� 해기사 면허 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300만원

2010 1건

기니비사우 관할수역에서

금지된 어구로 금지지역에서

불법조업

� 원양어업허가 정지 : 15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2011 16건

한계 어획량 40톤 초과이후

추가로 어구 투입

(35.5톤 추가어획)

� 원양어업허가 정지 : 15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50만원

기니비사우 관할수역(EEZ)에

서 운반선에 불법전재 위반

(13척)

� 원양어업허가 정지 :15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라이베리아불법조업
� 원양어업허가 정지 : 3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시에라리온 상업조업금지구역

내 당국 승인 없이 불법조업

� 원양어업허가 정지 : 15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2011~

2012
1건

라이베리아 EEZ내 무허가

어업 및 위조 허가증 사용

� 원양어업허가 정지 : 6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60일
� 과태료 : 100만원

2012 1건 SPRFMO관할 수역 초과 어획
� 원양어업허가 정지 : 3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표 Ⅲ-3> 국내 원양 IUU어업 위반내용 및 행정처분 현황(2008~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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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건수 위반내용 처분내용

2013 27건

연안국(러시아)조업 보고절차

부적정 등

� 원양어업허가 정지 :3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100만원

아르헨티나 EEZ침범 2척 조업

(자체 적발)

� 원양어업허가정지 : 30일, 6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50만원
*어획물 몰수 및 폐선조치

포클랜드 EEZ침범 조업
� 원양어업허가 정지 : 3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50만원

기니 불법해상전재 22척
� 원양어업허가 정지 : 3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시에라리온 무허가 조업

(EEZ입어 미신고,옵서버 미승

선, AIS고의 미작동 등)

� 원양어업허가정지 : 30일
� 과태료 : 100만원

2014 3건

시에라리온 무허가 조업 2척

(EEZ입어 미신고,옵서버 미승

선, AIS고의 미작동 등)

� 원양어업허가 정지 : 10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100일
� 과태료 : 100만원

*2차 위반

승선옵서버에 대한 언어폭력
� 원양어업허가 정지 : 60일
� 과태료 : 100만원

2015 15건
페업 미신고 및 조업실적

미보고

� 어업허가취소
� 과태료 : 51~100만원

2017 2건
CCAMLR 수역

임시 폐쇠 기간 조업

� 원양어업허가 정지 : 6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60일

� 무혐의

2019 3건

마샬제도 EEZ 침범 조업 � 해경 내사 종결(무혐의)

RFMO CCM 위반
� 원양어업허가 정지 : 60일
� 해기사 면허정지 : 60일

승선옵서버에 대한 성추행

2020 1건 EEZ 침범 � 해기사 행정처분 : 60일

자료: 해양수산부(2016, 2021)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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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동향

1) 국제기구

(1) UN

UN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

하고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체제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글로벌

우선순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8)를 채택하였다. 원양산업과 관련된

SDGs는 14번째 목표인 해양생태계 보존(Life Below Water)이다. 동 목표

의 세부목표 중에는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유발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과 IUU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FAO

최근 FAO 주요 동향으로는 항만국 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 채택 및 발효가 있다. 이는 IUU어업근절을 목표로 하

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이다. 동 협정은 2009년 11월 22일, 로마에

서 채택하여 2016년 6월 5일자로 발효하였다. 협정 가입국은 2023년 기준

83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1월,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월, FAO에 가입서를 제출하고 2016년 7월 공포하였다.

PSMA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국들은 당사국 회의를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기술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7

년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차 당사국 회의를 개최했으며 자료 및 정보

교환과 기술 실무작업반 설치를 합의하였다. 그리고 FAO 사무국이 각국의

항만국 검색 담당자 연락처와 입항이 지정된 항만 등을 FAO 웹사이트에

공개하기로 합의했으며, 2년마다 설문 조사를 통해 협정의 이행현황과 문

8) SDGs는 2030년까지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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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제2차 PSMA 당사국 회의는 2019년 6월, 칠레 산

티아고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절차 규칙에 합의하고 협정 이행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제3차 회의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 회의로 진행

되었으며 PSMA 이행력 개선방안과 PSMA 정보 교환 시스템 마련에 대

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제4차 회의는 2023년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3) ILO/IM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어선원 노동자

의 권리와 인권을 제고해야 한다는 국제적 분위기에 맞춰 2016년 6월 14일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C188) 협약문을

발표하였고, 2017년 11월 16일에 국제적으로 발효하였다. 어선원노동협약은

2020년 6월 기준 18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에

서는 태국이 2019년 1월, 유일하게 비준을 준비하였다. 국제해사기구(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어선안전강화 및 어선원 인

권보장과 더불어 IUU어업 방지를 위해서 어선안전협약(케이프타운협약,

CTA)을 마련했다. 어선안전협약은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0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페루 등 아메리카 2개국 등 총 16개국이 이미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

와 중국을 포함한 33개국은 지난 2019년 비준 참여에 서약하였다.

(4) WTO

2022년 제12차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각료회

의(MC-12)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을 타결하였다.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 일부분으로 취급되다가 SDGs 채택

이후 여론이 급격히 형성되면서 21년 만에 타결되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불법어업과 과잉어획 어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수산

보조금 중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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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 해당 내용을 반영되지 못했으나 협정 발효 후 4년 내 동 쟁점에 합의

하지 못하면 동 협정이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원양어업은 연안국의 EEZ와 공해상에서 행해지는 어업이다. 공해상에서

는 국가의 권한이 닿지 않아 관리 주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

다. 이에 수산자원관리 거버넌스로서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가 설립되었다. 1982년 UN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S)이 채택되면서 RFMO 설립의 기반을 조성했고,

1995년 UN 공해어업협정(UNFSA)에서 RFMO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RFMO의 관리 주체는 국제기구, 연안국, 조업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의의 RFMO는 총 50여 개가 존재하며, 자원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RFMO는 약 20여 개 기구가 활동 중이다. 기구별 운영 방법은 관리 수역

별 및 어종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할 수역에서 서식 또는 회유하

는 어족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어획량, 조업시기, 조업어장, 어구

및 어법 등의 규제를 통한 어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

년 기준 현재 총 18개 RFMO에 가입되어 있다. RFMO 가입을 통해 연안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에서의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 특히

국제사회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할을 강조한다.

RFMO는 어종에 따라 일반관리기구, 다랑어류, 비다랑어류 기구로 구분

할 수 있다. 각 RFMO는 관리 대상 어종과 수역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

는 보존관리조치(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CMM)를 채택

하여 관리하고 자원평가에 기반해 어획할당량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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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2023c)

[그림 Ⅲ-4] 주요 지역관리수산기구 해역도

구분 설립연도 가입시기 회원국

다랑어류

RFMO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2004.06 2004.11 26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1950.03 2005.12 21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1994.05 2001.10 8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1993.11 1996.03 32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1969.03 1970.08 51

비다랑어류

RFMO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1980.05 1985.04 25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01.04 2011.04 7

북태평양지역수산위원회(NPFC) 2015.09 2015.06 8

남태평양지역수산위원회

(SPRFMO)
2012.08 2012.08 15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2012.06 2014.10 8

자료: 해양수산부(2022)

<표 Ⅲ-4>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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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는 중서부태평양 해역에서 해양생물의 장기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4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한국·미국·일본

등 2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다랑어 어장이

속해있는 관리기구이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다랑어 생산량의 50.6%가 생

산될 만큼 세계 최대 다랑어 생산 해역이다.

제17차 연례회의에서 비회원국과 관련해 협력적 비회원국(Cooperating

Non-Member; CNM)지위 부여, 상어·가오리 보존관리조치, 바닷새 취급

가이드라인 준수, 북방청새치 자원회복 등에 논의하였다. WCPFC는 2020

년 10월 워킹그룹에서 전자모니터링 프로그램(EMP)을 위한 CMM 초안이

마련하였고 향후 회원국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WCPFC의 보존관리조치 내용 중 상어 보존관리조치에서는 상어의 모든

부분(머리, 내장, 척주 껍질 제외)을 양륙 또는 전재 시점까지 보관하고 상

어 피닝(지느러미 절단 후 몸통 폐기)과 상어 지느러미 자연부착, 선원 취

식 등을 금지한다. 또한, 가오리 보존관리조치는 가오리의 의도적인 투망과

선내 보관, 전재, 양륙 등을 금지하며 선망 조업 중 고래상어 발견 시 취

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안전히 방류 조치하고 과학원에 상세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

(2)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는 1969년 FAO에 주도하에 설립된 기구로 현

재 40여 개 회원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도회유성 어종에 관해 가장 독립

적이며 전문적인 기구이다. ICCAT는 26차 연례회의에서 어획량 감축을 논

의하였다. 최근 5년간 평균 3,500톤 이상 어획한 국가는 어획할당량 또는

평균 어획량의 17%를 감축하도록 권고하였다. 평균 1,000~3,500톤을 어획

한 국가는 평균 어획량의 10%를 감축이 필요하며, 평균 어획량이 1,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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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곳은 최근의 어획량 수준을 유지 가능하다.

ICCAT는 북방청새리상어 CMM에 따라 연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는 북방청새리상어 부수어획 시 즉시 방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옵서버

가 승선 중인 경우, 상어가 이미 사망한 채 어획된 경우, 청새리상어 개체

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옵서버 및 전자모니터링으로 북방청새리상어 폐

기 및 방류가 기록된 경우 등에 한해 북방청새리상어의 조업, 보관, 전재,

양륙이 허용된다.

수산자원의 보존조치뿐만 아니라 어선원 안전 기준도 충족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ICCAT는 옵서버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옵서버 비상 행동계획을 제출한 국가에 한해 옵서버가 승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AT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선박에

옵서버의 승선을 지연시킬 수 있다. 옵서버 안전장비는 케이프타운협정

(Cape Town Agreement; CTA)에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령어업 방

지를 위해 선박 내에 유실된 어구를 회수하기 위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선장은 유실된 어구 회수 여부를 24시간 이내에 기국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상에서 보고가 불가할 때는 입항 후 24시간 내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3)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는 우리나라의 주요 어장이 포함된 태평양 해역의 동쪽에 위치하

는 중요한 해역으로 중서부태평양 해역과 맞닿아 있어 조업과 겸업할 수

있는 해역이다. IATTC는 제95차 연례회의에서 동부태평양해역에서의 다

랑어 CMM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부태평양다랑어 CMM은

선망과 연승 등 조업 방법에 따라 적용 사항이 달라진다. 해당 CMM에 따

라 선망 어선의 금어기를 72일로 정했으며, 해역에 따라서 1개월간 조업이

금지된다. 어군집어장치(Fish Aggregatind Device; FAD)9)는 규모에 따라

그 수를 70~400개로 제한한다. 매월 사용한 FAD 정보는 IATTC 사무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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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금어기 개시 15일 전 FAD 설치 금지, 6급 선망선은 금어

기 15일 전까지 설치한 FAD를 회수해야 한다.

IATTC CMM에 따라 연승 어선은 고래상어·바다거북·미흑점상어·옵서

버 CMM을 이행해야 한다. 고래상어 CMM에 따라 선망 투망 전 고래상어

가 발견 시 투망이 금지되고, 고래상어가 어구에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경

우 양망 전 안전하게 방류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미흑점상어

CMM에 근거하여 미흑점상어의 보유·전재·양륙·저장이 금지한다. 바다거북

CMM은 연승 조업 시 대형환형 낚시(Circle hook), 생미끼, 위원회에서 승

인받은 기타 저감조치 중 1가지 이상 채택해야 한다. 선상에 바다거북을

안전하게 방류하기 위한 도구를 갖춰야 하며, 선원의 안전이 보장되는 선

에서 바다거북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즉시 방류해야 한다. 옵서버

보고가 원칙이며 옵서버를 통해 보고되지 않은 건은 매년 발생 일자, 위치,

등갑길이, 방류 및 생존 여부 등을 기록하여 보고해야 한다. 미흑점상어

CMM은 연승어업은 미흑점상어 어획을 항차당 총 어획중량 기준 20%까지

허용된다.

(4)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는 남방참다랑어 단일 어종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

한 지역수산기구이다. CCSBT는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해역에서 해당

어류 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 이용을 목적으로 자원보존관리조치 결의안

을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과 국별 조업할당량을 결정하였다. 2021년 제27

차 연례회의에서 ‘이월 쿼터의 재이월 금지’ 규정을 폐지시켜 전년도 이월

분을 제외한 조업 할당량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정도 내에서만 다음 어

기로 이월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업일지와 옵서버 보고서 간에 미성어·부

수어획물 폐기 및 방류 정보가 불일치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조업일지

9) 어군집어장치(FAD)는 수중 또는 해저에 어류 유집을 위해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인공적인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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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련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고하도록 회원국에 당부하였다.

(5)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인도양다랑어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는 인도양

의 다랑어류의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설립된 정부

간 어업관리 기구이다. IOTC는 제24회 연례회의에서 어획 할당량을 결정

하였다. 할당량을 초과 어획한 경우, 초과분만큼 다음 어기 쿼터에서 차감

하고 2년 연속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 125%를 차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간 이용 가능한 FAD 사용개수를 300개로 제한하고 500개에 한하여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회원국에 생분해성 FAD를 사

용할 것을 권고했다. IOTC는 옵서버 제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

하여 WCPFC의 옵서버프로그램을 준용하도록 합의하였다. 이외에 가오리

CMM에 따라 가오리의 포획금지와 비의도적인 혼획인 경우 당국에 인계

하도록 했다.

(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는 남극 해양의 생물자원

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CCAMLR의 주요 목

표 어종은 이빨고기와 크릴새우로 국내에서는 연승 어선과 트롤어선이 해

당 해역에서 조업한다. 최근 이빨고기에 대한 IUU어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빨고기 IUU어업 규제의 참여 대상은 CCAMLR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모든 국가가 포함되었다. CCAMLR 관할 해

역 외 공해에서 이빨고기를 어획하는 경우여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자원보존조치를 위한 조업 규제 조치는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VMS, 옵

서버프로그램, 어선등록제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옵서버프로그램은

주된 목적을 과학 옵서버 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옵서버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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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좀 더 원활

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옵서버의 타국 승선, 의사소통,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국가 간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결의 수역 내에서 상습적으로 IUU어업 행위를 하는 선박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의 목적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IUU선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CCAMLR의 보존조치로는 바닷

새 및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이나 부상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트롤

의 그물 감시 케이블 사용을 금지하고 조업 과정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옵

서버 커버리지를 이빨고기 저연승의 경우 100%, 크릴새우 조업 선박 50%

로 적용하였다.

(7) 남태평양지역수산위원회(SPRFMO)

남태평지역수산위원회(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PRFMO)는 한국, 미국, EU, 에콰도르 등 총 16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수산기구이며, 남태평양 공해상의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의 자

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되었다. 주요 어

종인 남태평양 전갱이 쿼터는 SPRFMO에서 매년 실시하는 자원평가에 따

른 결과와 국가별 할당 비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페루대왕오징

어를 목표종으로 하는 채낚이어선과 전갱이를 목표종으로 하는 트롤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SPRFMO는 2024년 1월 1일부터 SPRFMO 회원 및 CNCP는 SPRFMO

에서 인증한 서비스 제공업체 또는 국가 옵서버프로그램의 옵서버만이 승

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SPRFMO 옵서버프로그램 인증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년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칠레, 대만 5개 회원국이 옵서버프로그램

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였다(해양수산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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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태평양지역수산위원회(NPFC)

북태평양지역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NPFC)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9개국 국가가 가입한 국제수산기구이며 북태

평양 해역의 고도회유성 어류(다랑어류)를 제외한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를 위해 설립되었다. 관리 어종은 고등어, 꽁치, 빛금눈돔, 북방돔동 등 총

8개의 어종이다.

2023년 제7차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단독 2건과 다른 국가와의 공동 1

건으로 총 세 건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선박 위치 전송 장치인 VMS 조작 금지 규정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NPFC 관리 어종인 꽁치, 고등어, 정어리, 빨강오징어, 살오징어의 어획량

을 선박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자국 및 당국에 보고하는 규정을 제안하였

다. 마지막으로 미국·캐나다와 기후변화문제를 위원회의 상설의제로 수립

해 기후변화가 북태평양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체계 개선 연구에 대한 공동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NPFC의 대표어종인 북태평양 꽁치가 최근 자원 상태가 급격히

감소하여 어획량 감축에 대한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총허용어

획량(TAC)을 조정하였다. 꽁치 자원의 회복을 위해 TAC를 2년간 198,000

톤(2021~2022년 기준)에서 약 25% 감축한 150,000 톤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 우리나라 어획한도량은 12,455 톤에서 9,342 톤으로 결정

되었다(해양수산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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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옵서버승선율(%)

FAD사용규제 부수어획종 보호10)
현재 전망

WCPFC 5 10
� FAD, 350개
※비엉킴 FAD 사용 의무화(2020년)

� 가오리 의도적 투망 금지 선내 보관, 전재, 양륙 금지
� 바닷새 취급 및 방류 가이드라인 준수
� 장완흉상어, 미흑점상어 조업, 보관, 전재 등 금지
� 고래상어 어획, 보관 등 금지

ICCAT 5 10

� 금어기 시작 15일 전 FAD 투척 금지
� FAD 350개/척(2020년), 300개/척(2021년)
� 비엉킴·생분해성 FAD 권장(2021년)
� FAD 관리계획 제출(매년 1월 말까지)

� 북방/남방 청새리상어 어획량, 노력량 등 폐기 정보 제
출 의무화

IATTC 5 20

� FAD 450개(1,200㎥ 이상 6급 선망선),
300개(1,200㎥ 미만 6급 선망선) 120개
(4~5급 선망선), 70개(1~3급 선망선)

� 월간 active FAD 정보 사무국 제출
� 금어기 시작 전 FAD 투척 금지

� 다랑어 선망선 고래상어 투망 금지
� 미흑점상어 보유, 전재, 양륙, 저장금지
� 바다거북 접촉일자, 위치, 어구 등 보고

IOTC 5 10
� 연간 실제 FAD 300개
� 추가 확보 가능한 FAD 500개
� 생분해성 FAD 사용 권고(2022년)

� 가오리 관련 정보 (폐기, 방류 마릿수 등) 보고의무
� 가오리 갈고리 걸지 않을 것

CCSBT 10 20 - -

CCAMLR 100 100 -
� 바닷새 및 해양포유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 빈도 감소
를 위해 그물 감시 케이블 사용금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표 Ⅲ-5>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보존조치 요약

10) 해당 RFMO의 CMM은 부수어획종 보호를 위한 취급·방류 가이드 라인 및 저감조치 적용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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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옵서버프로그램 현황11)

1994년 UN 해양법협약 과 1995년 UN 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국제수

산 기구를 통한 자원관리의 국제협력이 필수적 사안이 됨에 따라 각국에는

‘목표종과 비목표종의 어획량 검증 및 조업 활동의 감시·감독 과학자료 수집’

을 위해 국제적으로 옵서버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후 국적에 상관없이 옵

서버를 승선시키기 시작하면서 국제수산규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

었다(한국수산회, 2016; Christopher et al., 2020; Suuronen et al., 2022).

옵서버는 수산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감시·감독(MCS)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학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주

된 업무로는 어업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고 어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여러 과학적 정보 제공한다. 지역 환경, 업무 우선순위, 재정 상

황, 옵서버 개인의 능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업무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

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한국수산자원공단, 2022; Christopher et al.,

2020).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명의 옵서버가 있으며(연근해 및 공해 어업을 포

함한 추정치) 일반적으로 선박에서 3~6개월 정도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형

태를 가진다. 각 RFMO 마다 최소 5%에서 최대 100%의 옵서버승선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불법어업으로 간주하여 쿼터 확보 곤란과

수출 차단의 주요 요인이 된다(해양수산부, 2021; Christopher et al., 2020;

Knudson, 2017) 그러나 최근 전 세계의 COVID-19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서는 옵서버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이로 인해 IUU어업 및 기타 불법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Phua et al., 2021).

이처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서는 옵서버프로그램 운영이 필수

적이다. 국제적인 수산자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보존관리조치 강화로 인해

의무승선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국내외 옵서버프로그램 현황은 한국수산자원공단(2022)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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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옵서버프로그램

1) 운영배경 및 현황

옵서버프로그램은 2001년 UN 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의 보

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옵서

버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2년 4월

기준, 총 63명이 국제옵서버로서 활동하고 있다. 국제옵서버는 주로 어획

통계, 생물학적 특징, 조업 실태, 어선별 할당량 소진사항을 조사하고 어업

자원량 평가를 위해 과학적 자료를 수집한다. 이외에도 기구별 보존조치

이행 여부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승선조사 업무 종료 후에는 통상적

으로 육상에서 약 3개월 정도의 휴식기를 가진다. 국제옵서버의 고용 형태

는 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 형태이며 급여는 최대 일 $210로, 특별한 경우

(과학조사 등)를 제외하고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지급한다. 이는 경력,

배치 해역 등에 따른 급여 차등화 없이 모든 옵서버에게 동일하게 지급된

다. 우리나라의 국제옵서버에 대한 법적 정의는 <표 Ⅲ-6>과 같다.

국제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

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제2조 제11호)

자료: 법제처(2023)

<표 Ⅲ-6> 국제옵서버 법적 정의

2) 운영체계

우리나라의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크

게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나누어진 이원화된 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으며

국제옵서버 모집 및 양성을 담당한다. 국제옵서버가 수집한 조사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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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고되어 관리된다. 국제옵서버는 조사 시, 매주 주간

보고(업무보고·세부조사자료·안전 점검)를 해야 하고 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귀국하여 최종 보고 단계인 디브리핑12)을 실시한다.

3) 예산 구성 및 현황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예산은 운영비와 승선지원경비로 구분된다. 옵서

버 운영비는 170백만 원으로 100% 국고로 지원받으며 옵서버 교육, 옵서

버 정보관리 DB 구축, 옵서버 관리 인원 인건비를 포함한다. 승선지원경비

는 승선하는 옵서버에 대한 지원 경비로 사용된다. 국고 50%, 자부담

50%(정률보조)로 되어있으며, 총소요 금액 내에서 정부 지원 내 보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한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18). 예산 현황은 이관된 초기인

2018년에는 1,370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2020년부터는 COVID-19로

인해 옵서버 파견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예산도 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 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예산(액) 1,370 1,370 923 978 772

자료: 기획재정부(2023)

<표 Ⅲ-7>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예산 수출입 현황

4) 선발기준 및 양성현황

국제옵서버의 선발기준은 21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수

산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수산계 고교를 졸업하고 수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12) 디브리핑(Debriefing)은 관련 전문가들이 국제옵서버가 수집한 데이터를최종적으로검증및 검토하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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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수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예외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21세 이상의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건강한 우리나라 국민

� 선박 승선이 가능한 자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2023a)

<표 Ⅲ-8> 국제옵서버 선발요건

구체적인 양성 절차로는 우선 응시자가 교육대상자 선발 모집 공고에

응시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다. 면접은 전공 분야 적격성, 승선

가능 여부, 영어 구사 능력, 기본 소양 등을 심사한다. 면접심사 이후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해야 하고, 약 2~3주간의 교

육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 후 최종시험의 응시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

어야 한다. 응시 자격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국제옵서버 자격이 부여되고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등록된다.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2023b)

[그림 Ⅲ-5] 국제옵서버 선발 절차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국제수산기구의 의무승선율을 고려해 옵서버 신

규 인력을 선발해 양성하고 있다. 운영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이관

한 2018년 이후부터는 국제옵서버 양성 인원수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에는 2016년 대비 인력풀이 약 97%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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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양성인원(명) 9 9 14 19 8 7

활동인원(명) 31 34 43 57 54 61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2022)

<표 Ⅲ-9> 국제옵서버 선발현황(2016~2021년)

5) 파견현황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옵서버는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해역에 파견되며

주요 파견지는 WCPFC, IATTC, FAO41, CCAMLR 해역 등이 있다. 국제

규범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의무승선 요구율 상향에 따라 국제옵서버 파

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해 일부

기구 및 해역은 옵서버 파견에 대한 유예 조치 결정을 내려 전체적인 파견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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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인원수(명) 파견(건) 승선 수역

2002 5 - -

2003 4 4 CCAMLR, SPRFMO, NPFC

2004 5 3 WCPFC, CCSBT, IATTC

2005 4 10
ICCAT, CCAMLR, IATTC, NAFO,

WCPFC, CCSBT

2006 5 9 ICCAT, CCAMLR, IOTC, WCPFC

2007 6 12
ICCAT, CCAMLR, SEAFO, IATTC,

WCPFC, IOTC

2008 9 12
ICCAT, CCAMLR, SEAFO, SPRFMO,

WCPFC

2009 9 15
ICCAT, CCAMLR, SEAFO, WCPFC,

CCSBT, IOTC

2010 13 16
ICCAT, CCAMLR, FAO41, NPFC,

SEAFO, SIOFA

2011 7 14
ICCAT, CCAMLR, SIOFA, SEAFO,

FAO41

2012 11 22
ICCAT, CCAMLR, SIOFA, SEAFO,

IOTC, FAO41, FAO51

2013 19 35
ICCAT, CCAMLR, WCPFC, SIOFA,

SEAFO, IOTC, FAO41, NPFC

2014 22 37
CCAMLR, FAO41, SPRFMO, NPFC,

IOTC, IATTC

2015 25 46

CCAMLR, FAO41, SPRFMO, SEAFO,

NPFC, IOTC, CCSBT, IATTC, WCPFC

2016 31 61

2017 34 73

2018 43 79

2019 57 78

2020 54 41 CCAMLR, FAO41, IATTC, WCPFC

2021 61 29 CCAMLR, FAO41, IATTC, WCPFC

2022 63 21
CCAMLR, FAO41, IATTC, WCPFC,

NPFC, SPRFMO

계 487 617

자료: 한국수산자원공단(2022)

<표 Ⅲ-10> 국제옵서버 파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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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옵서버프로그램 인증 현황

지역수산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장을 이용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의

품질 보장과 공정성 있는 데이터수집이 필요하다. 이에 과학적 데이터 수

집을 담당하는 옵서버의 역량 보유과 옵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전문

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요 RFMO에서는 옵서버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RFMO는

WCPFC, CCSBT, SPRFMO가 있으며, 최소기준 부재한 RFMO는 대부분

WCPFC의 기준을 따른다.

최근, SPRFMO가 최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2025년까지

적합 판정을 받은 국가의 옵서버만이 승선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2021년에 SPRFMO에서 제시한 최소 인증 기준에

통과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구체적으로는 SPRFMO은 옵서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하고 적절한

훈련·안전 장비 제공 등을 포함한 총 13개 항목에 대해 최소 인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13개 항목에 대응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모두

적합함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최소기준은 옵서버의 공정성·독립성·무결성

을 강조하는데 자격요건, 옵서버 배치 등의 전 항목에 대해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56 -

항목 근거 내용

공정성, 독립성, 무결성 � 독립적이고 공정한 옵서버 배치 수행

옵서버 자격요건 � 자격요건 제시

옵서버 훈련
� 옵서버 업무, 해양 포유류 및 바닷새 교육,

안전 교육 등 적절한 훈련 제공

옵서버 강사 � 전문지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가 교관직 수행

브리핑 및 디브리핑 � 옵서버 브리핑(주간보고), 디브리핑(최종보고)

데이터 검증 프로세스 � 주간 검증, 최종 검증 등 검증 프로세스 구축

옵서버 신분증 � 옵서버 신분증 제작 및 제공

옵서버 배치 및

옵서버 배치 조정

� 공정한 옵서버 배치 체계 확보

� 선착순 배치 및 동일 선박 연속 승선 제한 등

옵서버 안전 장비
� 위성 전화, 노트북, 조사 장비, 구급약,

안전모 등 제공

옵서버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 사례 적발에 따른 처벌 사례 공유

분쟁 해결 � 분쟁조정위원회13) 개설

옵서버 안전 � 해상안전교육(5일) 이수 및 비상연락처 제공

보험 및 책임 � 매주 건강상태 확인 및 책임보험 가입

자료: SPRFMO(2023) 참고하여 저자작성

<표 Ⅲ-11> SPRFMO 옵서버 프로그램 최소기준 및 근거제시

1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협의와 화해·타협을 모색하는 조정 절차를 주관하며 국제옵서

버와 선사는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할 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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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옵서버프로그램 현황

1) 영국

(1) 프로그램 개요

영국의 옵서버프로그램은 1990년 초 옵서버 민간전문단체인 MRAG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MRAG은 옵서버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원평가, 기

후 관련 연구, 어업 거버넌스, IUU어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단체이다. 그 외에도 MSC 인증 및 RFMOs 등 국제수산기구에 기술적 조

언을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2) 운영 체계

MRAG은 배치 해역(CCAMLR, ICCAT, IOTC, 포클랜드, 환승 구역)에

따라 구분하고 옵서버 모집, 교육, 프로그램 감독, 기술 및 장비 공급, 매뉴

얼 개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관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MRAG은 해역·어업별 옵서버 풀을 확보하여 선사 요

청 시 전문 옵서버 인력을 파견하며, 각 옵서버 풀마다 지원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채용된 옵서버는 배치 전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을 받으며 통상적인 사전교육 기간은 3~5일이다. 교육은 대면 및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2020년 10월 기준, 총 80명 이상의 옵서버가 활동

중이다.

(3) 운영 내용

MRAG 소속 옵서버는 목표종과 부수어획종에 대한 데이터 수집, 선박

활동 모니터링 및 기록, 해양 포유류·바닷새 관찰, 관련 어업 규정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MRAG의 급여 체

계는 지부·기구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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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 또는 해양 과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사 학위 (필수)

� 국제해사기구(IMO) 안전 교육 표준(STCW 95 또는 BOSIET)에 따른 개

인 생존 기술 또는 기초 해상 생존 인증서

� 선원 진단서 (ENG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 해상 30일의 이상의 경험 (필수)

� 응급처치 자격 (일부 프로그램)

� 현재 솅겐 비자 (비유럽인 지원자용) 또는 적격 취업 비자

� 최소 중급 수준의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 언어 능력(특히, 스페인어)

� COVID-19를 포함한 최신 예방 접종 (국가별)

자료: MRAG(2023)

<표 Ⅲ-12> MRAG Ltd 선발요건

2) 미국

(1) 프로그램 개요

미국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1972년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국가 옵서버 프로그램(National

Observer Program; NOP)을 도입하여 정부에서 관리하는 형태이다.

(2) 운영 체계

NOP는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이는 Alaska, West Coast,

Pacific Islands, Southeast, Greater Atlantic, Northwest로 총 6개이다. 직접

적인 옵서버 고용 및 관리는 각 권역의 옵서버 전문 민간 기업(Observer

Providers)이 담당한다. 권역별 프로그램의 민간 옵서버 제공 업체(Observer

Providers)마다 자격요건, 임금, 세부 복지 제도 등의 고용 시스템이 독자적

으로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지역 어업의 임금 체계의 경우 기

본급에 활동 수당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한편 보험은 프로그램 권역에 관계

없이 모든 옵서버에게 지원되며 권역별 옵서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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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내용

2019년 전 권역의 NOP 옵서버는 대략 850명, 예산 수준은 약 8,010만

달러이다. NOAA는 효율적인 옵서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NOAA 소속 지원팀(National Observer

Program Advisory Team; NOPAT)과 산하 특별 자문회(Safety Advisory

Committee; SAC)를 통해서 옵서버 업무 내용 및 환경, 건강, 복지, 안전

등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진다.14) 옵서버는 선박 배치 전 2~3주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해당 교육에는 철저한 안전 교육이 포함된다.15) 안전 교육

은 정기적인 안전 브리핑과 함께 해양 안전 전문 강사의 안전 워크샵으로

진행된다. 승선 업무 이후에는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해 국가 표준 개발

및 데이터 수집 절차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참여한다.

3) 캐나다

(1) 프로그램 개요

캐나다의 옵서버 프로그램은 국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고 관리한다. 자

세히 살펴보면 캐나다 수산해양부는 옵서버 배치관리와 옵서버프로그램 감

사, 관련 표준 설정, 옵서버프로그램 업체 인증 등을 담당한다. 정부와 계

약된 개별 민간 옵서버 업체는 옵서버 고용, 교육, 파견, 관리, 안전 및 과

학 장비 제공, 옵서버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다.

(2) 운영 체계

“At-Sea Observer Program”으로 총칭되는 캐나다 옵서버 프로그램은

어획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제 3자 인증을 제공한다. “At-Sea Observer

Program” 업체로는 Seawatch Inc., Biorex Inc., Javitech Ltd.,

14) NOAA Fisheries, 「NOAA’s National Observer Program Advisory Team and Safety

Advisory Committee」

15) NOAA Fisheries, 「Fishery Observers: Become an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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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pelago Marine Research Ltd. 등이 있다. 각 At-Sea 옵서버 업체마

다 세부적인 교육 및 고용 체계는 상이하나 교육은 CGSB(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 190.1-97–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At-Sea Fisheries Observers 교육 표준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고용체계는

민간 옵서버 업체에서 고용한 옵서버는 캐나다 수산해양부의 중개를 통해

각 선사에 배치된다. 선사에서 옵서버를 직접 지명하거나 고용할 수는 없

으며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옵서버 명단에서 선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당된다.

(3) 운영 내용

옵서버의 승선은 어업 면허 조건에 포함되는 의무사항이지만 2013년 4

월부터는 옵서버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을 국가가 아닌 업계에서 지불하도록

개정되었다. 단, 선사는 옵서버 업체와 비용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 선사

가 옵서버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선사 측의 옵서버 서비스에 대한 영

향력이 강화되었다. 캐나다의 옵서버는 연안 및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배정되어 어획량 및 조업 시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 과학적 샘플링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1~4일간 선상 업무를 수행하며, 옵서버가 수

집한 데이터는 업체에 제출되고 이는 캐나다 수산해양부로 전송되어 당국

에서 관리된다.

4) 중국

(1) 프로그램 개요

중국의 국가옵서버 프로그램은 농업부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 총괄 운영

및 관리하며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원양어업협회, 농업부 교육센터,

원양어업데이터센터에 일부 업무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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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체계

농업부는 국가옵서버 인재풀을 확보하여 통합 관리한다. 옵서버 파견 조

직·조정·등록 등의 업무는 중국원양어업협회가 담당하고 옵서버 교육 및

시험은 농업부 교육센터에서 담당한다. 데이터 관리·분석 및 옵서버 보고

서 취합 등은 원양어업데이터센터에서 담당한다.

(3) 운영 내용

원양어선 또는 운송선에 승선하여 어업과학관측, 자료·시료 채취 및 기

록 등 지정 업무를 수행하며 자료보고서를 작성한다. “국가옵서버시행규

칙”의 제2장 “조직, 관리 및 파견”의 제12조에서는 국가옵서버에게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서버의 승선 업무 기간

은 어선의 크기와 조업 대상 등에 따라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

지 다양하다. 국가옵서버는 대부분 중국상해해양대학교의 학생 실습생 및

졸업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국가옵서버시행규칙”을 통해서 관련 학

과 학생의 인턴십과 산학협력을 통해 국가옵서버를 양성하고 있다. 중국

원양어업의 중심은 중국원양어업협회가 위치한 상해이며 해당 협회가 국가

옵서버의 조직·조정·파견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중국상해해양대학교

학생과 실습생을 옵서버로서 양성하고 있다. 국제기구 등 외부로부터 파견

된 국제옵서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고 중국 내에서 선발되

어 지정된 국가옵서버는 업무 시간에 관계 없이 일당으로 지급된다. 승선

일당은 학생 270위안, 사회인(졸업자 혹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 능력을 갖

춘 자) 300위안으로 고정되어 있다. 임금은 선박과 선사가 지급하며, 고정

된 일급 외에 기타 임시 임금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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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 이하

� 정치적 자격을 갖추고, 수산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 신체 건강하고, 해상에서의 교대근무 생활이 가능한 자

� 수산자원, 해양수산과학 또는 해양생물학에 대한 대학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 및 과학적 조사 및 실습 능력을 갖춘 자

� 영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자

자료: 舟山市海洋与渔业局(2022)

<표 Ⅲ-13> 중국 국가옵서버 선발요건

(4) 운영 현황

중국의 국제옵서버 제도는 2016년 12월 1일 발표된 “원양어업국가 옵서

버관리 시행규칙”(이하 “국가옵서버시행규칙”)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화되

었으나, 곧바로 전면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즉각적 전면 시행이

불가했던 이유는 중국 원양어선의 수가 많아 단기간에 모두 옵서버를 배치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16). 대부분의 중국 원양어선은 최근까지도 국

제옵서버를 승선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제옵서버를 반드시 승선시켜

야 하는 어종이나 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업 해역(중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옵서버를 승선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

업부는 2020년 5월 22일, “원양어업 공해환적관리 강화 지침”을 발표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원양어업의 공해상 환적 활동이 국가옵서버의 감

독하에 수행 및 보고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농업부는 처음

으로 공해 환적 감독을 위한 국가옵서버 5명을 선발하여 정식으로 파견하

였다.

16) 2019년 기준 2,701척이며 대부분의 중국 원양어선은 RFMO의 관리 대상이 아닌

어종을 목표 어종으로 하는 어선이거나 공해해역에서 조업하여 어획물을 그대로 실어

중국으로 돌아오는 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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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17)

(1) 프로그램 개요

옵서버18) 관련 사업은 농림수산성의 자원관리부 국제과에서 담당하여

관리한다. 일본의 옵서버 관련 사업은 2021년까지 네 가지 사업을 통해 실

시되었다.

� 2015년 이전: 국제 어업 수입·관리강화 추진사업

� 2016~2019년: 포괄적인 국제자원관리체제 구축사업

� 2020년: 국제적 수산자원 관리 등 촉진 사업

� 2021년: 신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사업 내의

국제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사업

자료: JUDGIT(2023)

<표 Ⅲ-14> 일본 옵서버 사업 현황

(2) 운영 체계

일본의 옵서버 관련 사업에서는 수산청의 어업조정과, 국제수산자원연구소,

관련 어업협동조합 및 어업인협회(이하 옵서버 조사 분석 사업 주체) 가 주축

을 이루고 있으며, 옵서버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옵서버 활동에 대한 위탁연구

를 실시하고 있다. 옵서버 활동 및 육성에 관한 매뉴얼은 옵서버계획위원회에

서 검토된다. 해당 위원회는 농림수산성, 국제수산자원연구소, 마리노포럼

21(Marino-Forum 21; MF21)와 관련 단체로 구성된다. 옵서버 육성은 해외어

업협력재단19)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옵서버 육성에 관한 강습회를 2

회 개최하여 총 12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도했

다.20)

17) 水産庁(2016), 「平成２８年度包括的な国際資源管理体制構築事業のうち 科学オ

ブザーバー調査分析事業仕様書」

18) 일본어 원문은 ‘과학 옵서버(科学オブザーバー)’

19) 일본어 원문은 ‘공익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재단(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

20) 公益財団法人海外漁業協力財団(2020) ,「2020 年度 事業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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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내용

옵서버 고용 및 파견 배치 조정은 MF21에서 담당한다. 옵서버 파견은

MF21이 관계 단체21)로부터 승선 어선과 승선 희망자 이력 정보를 수집하

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옵서버 강습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원자들을 옵서버로 위촉하여 고용하고 각 어선에 파견한다.

MF21은 국제수산자원연구소와 협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내용을 확

인하고 조달하기 위해 관계 각처에 연락하여 지시한다. 옵서버가 수집한

자료는 MF21이 회수하여 확인하고 정리한 후 분석 전담 기관인 국제수산

자원연구소, 마리노서치, 도쿄가정학원대학에 위탁한다. 분석 및 해석된 자

료는 다시 MF21에 보고되고 MF21은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옵서버 조사분석사업 주체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①ICCAT, IATTC,

WCPFC, CCSBT, IOTC, CCAMLR의 권고하에 생물조사, 표지방류 등을

위해 수산 분야에 관한 자격을 갖춘 옵서버 인재 확보 및 승하선 관계 어

선의 실태 파악, 승하선 절차(해상 승하선 포함) 및 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 제공, ②옵서버가 수집한 생물표본이나 정보 분석, ③신뢰성 있는 어종

별 어획 데이터 파악을 위해 양륙지 또는 통조림 공장의 어업 대상 어종

및 혼획 어종 등에 대한 조성 조사 실시 등이 있다.

(4) 운영 현황

포괄적인 국제자원관리체제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과학 옵서버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실시 기간의 파견 및 조사

실적은 다음과 같다.

21) 일본 가다랑어·참다랑어어업협동조합, 전국원양 가다랑어·참다랑어어업자협회,

사단법인 전국근해 가다랑어·참다랑어어업협회, 사단법인 해외선망어업협회, 사단법

인 일본트롤저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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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옵서버 파견

(명)

수집 데이터 확인

(건)

DNA 분석 수 및

시장유통조사 확인

(건)

전자태그 장착

(건)

2016 124 26,504 7,509 900

2017 104 26,005 9,940 1,050

2018 138 26,504 10,401 1,600

2019 155 30,772 9,925 1,750

자료: JUDGIT(2023)

<표 Ⅲ-15> 일본 옵서버 파견 및 조사실적

2019년 일본의 옵서버 관련 사업(포괄적인 국제자원관리체계 구축사업)

의 집행 예산액은 472백만엔이며, 옵서버 관련 승선 예산은 172백만엔이다.

해당 사업의 세부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엔)

구분 요구액 당초 예산 집행액
과학옵서버 승선, 과학 데이터 분석 사업

지출액

2016 411 402 402 217

2017 507 451 450 172

2018 451 477 443 179

2019 480 474 472 199

자료: JUDGIT(2023)

<표 Ⅲ-16> 일본 옵서버 관련 예산 내역

5) 대만

(1) 프로그램 개요

재단법인 중화민국 원양어업합작발전위원회(Overseas Fisheries

Development Council; OFDC)22)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기부한 기금을 통

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민간 및 비영리 단체이다. 조직 부서에는 어업 협력,

어업 통계, 선박 모니터링, 옵서버 프로그램 및 일반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

22) 대만 원문 ‘財團法人中華民國對外漁業合作發展協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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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정보부서, 선박 감시부서, 관리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 운영 체계

원양어업합작발전위원회(OFDC)가 정부로부터 옵서버 프로그램을 위탁

받아 옵서버 채용, 훈련, 파견 등의 운영업무를 수행한다23).

(3) 운영 내용

대만은 행정원농업위원회 어업서에서 어업검사원 및 옵서버 관리규정

(2017.01.26)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에 따르면 옵서버는 어선, 공무용 선박

등에 승선해 감시·조사·자료 수집·시료 채취 또는 국내외 항구에서 검사원

의 조사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며, 옵서버는 원양옵서버와 연근해옵

서버로 구분된다. 업무 내용으로는 선상업무와 귀국 후 업무, 해외항구 입

항 후 업무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①선상업무는 어구, 조업

방식, 생물학적 등의 조사연구, 사진 촬영 및 기록 업무, VMS 교육 및 보

조 업무, 표지(Tagging)업무 등이 있다. ②귀국 후 업무는 기록표, 샘플 및

보고서 제출, 신입 옵서버 기술교육훈련 협조 등이 있으며, ③해외항구 입

항 후 업무로는 전재기록 작성, 항구검사업무 협조, 선장인터뷰 등이 있다.

23) SPRMFO, 「CTC9-Doc10 SPRFMO Observer Implement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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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이상 졸업자(항해, 어업 및 수산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우대)

� 신체조건: 중앙보건 당국에서 지정한 지역 병원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어선선원 관리 규정5」의 건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건강

진단서 등), 해상근무 가능한 신체조건을 갖춘 대만 국민

� 언어 조건: 중국어, 대만어 능통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우대

� 컴퓨터: 컴퓨터 작업 가능한 자 및 Microsoft Office 문서작업 프로그램

사용 능통자(Excel/Word/PowerPoint 등)

� 병역: 남성인 경우, 군필자 또는 군면제받은 자

자료: OFDC(2023)

<표 Ⅲ-17> 대만 원양옵서버 채용요건

옵서버로 채용된 후에는 훈련을 받고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2개월의 수

습 기간을 갖고 최종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이 시험은 2018년 기준 30%,

2019년 기준 40%의 후보자만 선택되는 상당히 엄격한 과정이다. 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 검사원 및 옵서버 급여등급·점

수적용요율표24)’를 따른다. 급여 수준은 옵서버 신분, 근무지, 선박 조건 등

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된다.

옵서버는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해 연말 성과평가를 받는다. 평가 기준

은 해상 및 국외 항구에서의 근무 평가점수(자료 보고 상황, 옵서버 기록

표 및 시료 채취 자료의 정확성, 업무주간보고서 등), 육상 근무(출퇴근 기

록부, 업무 태도 및 협조 능력, 지시사항 이행력 등), 종합평가(근무상황,

성장 잠재력 등)이 있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로 근무 평가 55%, 육상 근무

25%, 종합평가 20%의 비중을 두어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80점 이상), 2등급(70~80점), 3등급(60~70), 4등급(60점 미만)으

로 정해지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이 지급된다.

대만 원양옵서버의 경우, 임시직 근로 형태가 아닌 상근 근로직이므로

휴가 규정이 존재한다. 휴가는 옵서버 처우를 위한 휴무일 및 공휴일, 특별

24) 대만 원문은 ‘행정원 농업위원회 어업서 검사원 및 옵서버 급여등급·점수적용요율표(行政院

農業委員會漁業署檢查員及觀察員薪級薪點及折合率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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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결혼휴가, 보상 휴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근로 계약이 체결되면, 옵서버는 근로자보험조례(勞工保險條例), 국민건

강보험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공무상 부상으로 인

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된다. 치료 기간이 만 2

년이 되어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

다. 고용계약을 중지될 때는 규정에 따라 위로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69 -

급여등급·점수

시용기간 335

정규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급

검사원
480 475 470 465 460 455 450 445 440 435

2급

검사원 및

옵서버

425 420 415 410 405 400 395 390 385 380

적용 요율기준 (단위: TWD)

구분 업무유형
1점당

적용금액

시용기간
2급 검사원

및 옵서버
교육 및 시용 100.3

정식

채용

1급 검사원
기항지 111.3

원양 167.3

2급 검사원 111.3

원양

옵서버

기항지 111.3

원양 167.3

성과

급

눈다랑어 어선 적용 150TWD/일

날개다랑어, 남방참다랑어

계절성 어선, 남인도양 어장

조업 어선 적용

350TWD/일

200톤 미만 어선 적용 650TWD/일

연근해

옵서버

기항지 111.3

연근해 152.3

비고: 1. 검사원 및 옵서버 정규직은 급여 급수 10급부터 적용함.

2. 1급, 2급 검사원 및 원양 옵서버 간에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며

급여급수도 누적 계산이 가능함

자료: 植根法律網(2023)

<표 Ⅲ-18> 검사원 및 옵서버 급여등급·점수 적용 요율표

(4) 운영 현황

2019년 12월 기준으로는 65명의 옵서버가 근무하고 있다. 관찰 및 샘플링 임

무를 위해 총 104회의 파견을 배치했으며 12,895일 해상일 파견, 1,571개의 생물

학적 샘플 수집, 26,379개의 어류 사진 촬영 등의 업무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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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생산량·생산금액 감소, 어선척수·기업체 감소, 수출

량·수출금액 감소 등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있어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IUU어업은 과거에 비교해 감소하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적

발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원양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격해지고

있다. 인권문제, 불법어업, 환경문제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원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UN은 SDGs 채택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과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하였으며, ILO와 선원인권 강화,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보존조치

강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는 원양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은 외화소득, 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이며, 국가의 경제 안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원양산

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마창모, 2017). 이를 위해서는 원

양산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어족자원의 감소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시

급하기 때문에 자원 감소를 촉발하는 불법어업 근절이 무엇 보다 우선되어

야 한다. 즉, 체계적인 어업관리가 필수적이며 엄격한 어업모니터링 운용이

그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Christopher et al., 2020; Kritzer, J. P,

2020; Suuronen, 2020).

따라서 어업모니터링의 대표적인 수단인 옵서버프로그램의 국내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하여 운영상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옵서버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예산, 고

용형태, 인재활용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예산 부문이다. 우리나라의 옵서버프로그램은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

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2018년 기준 13억 7천만 원으로 편성되었

으며 당시 80건의 파견을 달성하였다. 일본의 경우, 104명을 파견한 2017년의 옵

서버 관련 세부 예산이 172,000,000엔이다. 한화로는 약 16억이다(2023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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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준). 우리나라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는 유사함

을 보인다.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할 수 없으나 정책이나 사업

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 저하나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옵서버프로그램의 예산은 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하며, 옵서버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김현우 외, 2021).

둘째, 대부분 국가의 옵서버프로그램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거나 프리랜서

이다. 그중 대만은 옵서버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급수 및 업무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우리나라와 대만을 비교했을 때 정규직과 프리

랜서의 고용 형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이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임금 체

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옵서버 임금을 해역·업무

별이나 경력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임금은 2012년 이

후로 물가상승률과 연동 없이 동결되어 있다. 이는 옵서버의 임금이 실질적으

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고

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업

무·급수·성과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체계적인 임금 테이블이 필요하다.

셋째, 옵서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모범사례를 보여주는 곳이

MRAG이다. MRAG는 전 세계에 여러 지부를 두고 있으며 수산 관련 국

가 및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옵서버를 양성하고 다양한 해역에

파견한다. 이를 통해 어업모니터링의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옵서버

능력을 전문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한국수산자원공단, 2022). 우리나라 옵

서버 프로그램은 아직 국내 원양선사 한정으로 옵서버를 승선하고 있어 해

외 진출의 사례가 전무하다. 그러나 MRAG에서도 매년 해역별로 옵서버를

모집하여 파견하고 있다(MRAG, 2023). 만약 국내 옵서버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가 이미지 제고, 취업처 확대, 옵서버 전문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국내 옵서버는 비자 문제의 이유로

지원이 어렵지만, 양성과정이나 업무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파견

여건만 조성된다면 국내 옵서버가 업무에 적응함에 있어 장애가 적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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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옵서버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는 추가적

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옵서버프로그램의 예산

을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즉 공급자의 관점에서 옵서버프로그램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그러나 옵서버프로그램은 해양생태계 보존과

관리, 국가의 이미지 제고, 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

익적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옵서버프로그램의 예산은 공급자의 관점에

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옵서버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 및 가치가 예산보다 크다면 추가적인 재

원을 확보하여 옵서버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단

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안은 아니므로 먼저, 옵서버프로그램을 보다 효율

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내부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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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수행 단계

본 연구에서는 원양산업에서의 국제어업 관리수단에 대한 경제적 가치

를 평가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 지침서를 참고하

여 [그림 Ⅳ-1]과 같이 연구수행 단계를 구성하였다.

우선, 문헌 연구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어업관리수단 관련 문헌 및 선행

연구, 업계 현황 및 동향 등을 분석하여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에 따른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어업

관리 수단 중 대표적인 수단인 옵서버프로그램을 대상재화로 선정한다. 이

후 응답자가 대상재화에 대해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앞선 과정을 통해 설정된 가상시장의 비시장적 가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문을 설계한다. 일반 응답자에게는 다소 개념이 낯선 옵서버프로그

램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한

다. 이후 전문 설문 기관에 의뢰해 전국 1,000가구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일대일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자료를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지불

의사 분포와 지불의사액(WTP)를 추정한다. 추정된 총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산관심도가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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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1] 연구수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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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설계

본 연구에서는 CVM을 적용하여 설문을 설계하였다. CVM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를 우편,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설문

하여 추정한다. 설문지 내용에 보기 카드나 사진 등을 활용하여 가상시장

을 설정 및 제시하고 여러 조건을 만들어 가상시장을 이해시킨다. 응답자

들은 공공재 및 환경재의 가상시장에 대해 지불의사액을 제시하여 응답하

게 함으로써 화폐단위로 가치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다(곽승준 외,

2007; Mitchell et al., 2013).

따라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상시장을 응답자

가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지불의사액을 솔직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설문

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설문 작성 시, 가상시장을 구성하는 3

대 요소인 대상재화, 지불수단,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응답자들에게 현실적

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 지침서(한국개발연구원, 2012; 2021)의 CVM

가이드라인과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참고해 [그림 Ⅳ-2]와 같이 설문단계

및 단계별 수행내용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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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2] 설문단계 및 단계별 수행내용

1) 대상재화 및 시나리오 설정

대상재화 설정은 설문 설계의 첫 단계로서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명확하

게 답변할 수 있도록 대상재화를 정의하고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어업관리수단 중에서 오랜 운영과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인

지도가 있는 옵서버프로그램을 대상재화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옵서버프로

그램에 대해 일부 응답자들에게는 다소 개념이 생소하여 복잡하게 받아드

릴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기존 CVM 연구에서 글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시·청각 자료로 제작해 응답

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옵서버 도입배경과 목적

을 설명하고 옵서버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효과들을 설명하였다.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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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도자료의 시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음성을 삽입해 이해를 도왔

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 보기카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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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수단 및 지불의사 유도방법

먼저, 지불수단은 세금·기부금·부담금·이용료·대체 재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CVM은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로 얻게 되는 편익을 지불

의사액으로 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불수단을 설정해야 한다(한국개발연

구원,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여러 지불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가상시장으로 설정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국가로부터 ‘옵서버 승선경

비 및 육성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불수단을 세금으로 제시하

였고 지불기간에 대해서는 가구당 향후 5년 동안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양분선택형·지불카드·개방형 등이 있다. 일반

적으로 일정한 가격으로 표현된 재화에 대해서는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행

위에 대해 익숙하지만,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

지 않다. 따라서 스스로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지불카드 방식이나 개방형

방식보다는 제시된 금액의 지불의사 유무를 물어보는 양분선택형이 기본적

으로 많이 사용된다(김지현, 2017).

양분선택형에서도 단일경계 양분선택형(SBDC)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DBDC)이 있으며 주로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DBDC 유형이 널리 사용

되고 있다. DBDC 유형으로부터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이 SBDC 유형으

로부터 얻은 응답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며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DBDC 유형을 적용하였다(Hanemannetal, 1991; Kanninen, 1993).

(1)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모형(DBDC)

DBDC 유형은 yes와 no에 대해서 선택적 질문을 반복하여 [그림 Ⅳ-4]

와 같이 처음에는 초기제시액을 응답자에게 제시한 후, 지불의사가 있으면

두 번째 제시액은 더 높게 제시하고, 초기제시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으

면 두 번째 제시액은 더 낮게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조사하는 형식이다.



- 79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4]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 형식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DBDC 유형은 두 번의 지불의사액을 제시하여

응답자의 응답을 통해 지불의사액을 추정한다. 응답자 에게 제시한 초기

제시액을 , 응답자가 초기제시액에 대해 ‘yes’로 응답할 경우, 더 높게 제

시된 금액을 
 , 초기제시액에 대해 ‘no’로 응답할 경우, 더 낮게 제시된

금액을 
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따른 각각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4가지의 응답은 ⑴ 예-예(YY), ⑵ 예-아니오(YN), ⑶ 아니오-예(NY)

, ⑷ 아니오-아니오(NN)이며, 각각의 확률을  ,  ,  , 이라고 가정

하였을 때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 ≤ 최대      

   (3)

 
  Pr ≤    

  
      

 
  Pr

 ≤      
    

  

 
  Pr   

  
  

 
는 에 yes, 

에 yes로 응답한 경우의 확률은  
는

에 yes, 
에 no로 응답한 경우의  

는 에 no, 
에 yes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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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한 경우의 확률,  
는 와 

에 대해 모두 no로 응답한 경우의

확률,  는 응답자 의 내재된 지불의사액, 는 보수 벡터, ∙는 임

의의 누적확률분포함수를 나타낸다.

임의의 누적확률 분포함수는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ln (4)

위 식에서 는 상수항, 는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변수의 벡

터, 는 의 계수 벡터이다. 는 ln의 계수, ln는 제시액의 로그(log)

값이므로 양의 값을 갖는다. 는 임의의 누적확률 분포함수인데 여기서

는 정규분포로 가정한다. 식(3)과 (4)에서 모수를 조건부로 각 응답자의 응

답확률을 로그로 변화하여 로그확률함수로 만들면, 특정 N명의 응답자에

의한 특정 응답 관측치가(1, ..., N)가 관측될 확률은 다음과 같은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로 표현할 수 있다.

ln   



ln


ln




ln


ln

 (5)

이 식은 N은 관측치 수이며, 
 , 

, 
 ,

는 이항변수로 
 : (yes,

yes)=1, 이외는 0, 
 : (yes, no)=1, 이외는 0, 

: (no, yes)=1, 이외는 0,


:(no,no)=1, 이외는 0으로 간주한다. 모수 의 최우추정량은 식(5)의 우

도함수의 값을 극대화하는 값이다. 이는 로그우도함수 ln를 에 대해

미분한 값을 ‘0’으로 놓고 그 최댓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l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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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한 모수와 각 속성에 대한 평균치로 구성된 벡터 를 식(4)에 대입

하면 평균적인 응답자의 제시액 B에 대한 수락확률로 구할 수 있으며, 일

반적으로 지불의사액의 평균값은 이 확률 함수를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2) 지불의사액(WTP) 추정방법 

Lopez(201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우

선 개인 응답자 에게 제시한 초기 제시액을 에 대해서 ‘예(  )’, ‘아

니요(  )’의 양분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WTP는 다음의 식(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7)

여기에서, 는 설명변수들의 벡터이고, 는 회귀계수 벡터이며, 는 오

차항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ⅰ) 첫 번째, 질문 YES, 두 번째 NO의 경우

Pr  Pr ≤   

 Pr ≤ ′  

 Pr

 ′
≤ 




 ′


 

 ′


 ′


Pr ≤      이고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사용하면 다음 최

종식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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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


 



 ′


 



 (8)

ⅱ) 첫 번째 질문 Yes, 두 번째 Yes

Pr  Pr   ≥  

 Pr′        ≥  

위 식에 Pr  Pr Pr라고 하는 베이즈 규칙을 사용하면 다

음과 같은 식이 된다.

Pr  Pr′    ′   ≥  Pr′   ≥  

정의에 따라   이고,

Pr′    ′   ≥  Pr′   ≥     이므로

Pr  Pr ≥   ′   

  ′
이다. 따라서 대칭에 의해 최

종식을 구할 수 있다.

P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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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첫 번째 질문 NO, 두 번째 질문 YES

Pr  Pr ≤    

 Pr ≤ ′     

 Pr

  ′
≤ 




  ′


 

  ′
 

  ′


Pr  ′


 



 ′


 



 (10)

ⅳ) 첫 번째 질문 NO, 두 번째 질문 NO

Pr  Pr     

 Pr′     ′     

 Pr′     

 

  ′


Pr    ′


 



 (11)

로그우도함수를 활용하여 와 의 추청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

다. 모형의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 로그우도함수의 형태는 다음 식(12)과 같

다. 로그우도함수는 응답자의 대답을 토대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별 로그우

도함수를 모두 합하여 총 로그우도함수를 구한 후 이를 극대화시키는 와

 를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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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


 



 ′


 



 
ln ′


 





 
ln ′


 



 ′


 



 
ln   ′


 





(12)


 

 
 

은 응답자의 응답 사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 지

표 변수이다. CVM 설문을 통해 얻은 지표 변수를 입력하면 WTP를 추정

할 수 있다.

3) 제시금액 설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지불의사액을 물을 경우, 사전 조사(pretest)

결과나 기존의 유사사례를 토대로 미리 지불의사액의 범위를 예상하여 최

소·최대제시금액과 제시금액의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시가

격대의 수준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선행연구, 업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였고 50명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에서 도출된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15% 수준과 85% 수준에서

초기 제시금액을 구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본 조사에서는 사전 조사, 선행연구, 전문의견을 반영해 총 8개의 초기

제시금액 구간(1,000원, 3,000원, 5,000원, 7,000원, 9,000원, 12,000원, 15,000

원, 20,000원)으로 구분하고 그룹당 125명씩 배치하였다. 결정된 초기 제시

금액의 지불의사 응답 여부에 따라 2배 높거나 1/2배로 낮춘 금액을 제시

하도록 설계하였다. 전체 응답자 1,000명 대상으로 무작위로 구분한 8개 그

룹에 각각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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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초기 제시액
YES 응답자

두 번째 제시액(2배)

NO 응답자

두번째제시액(1/2배)
응답자수

1 1,000 2000 500 125

2 3,000 6000 1,500 125

3 5,000 10,000 2,500 125

4 7,000 14,000 3,500 125

5 9,000 18,000 4,500 125

6 12,000 24,000 6,000 125

7 15,000 30,000 7,500 125

8 20,000 40,000 10,000 125

계 1,000

자료: 저자 작성

<표 Ⅳ-1> 초기 제시금액 범위

4) 분석 방법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집된 자료는 지불의사액를 추정하기 위해

“doubleb" 명령을 사용했다. Lopez-Feldman(2012)이 개발한 사용자 작성

명령으로 CVM에 대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을 추정하기 위해 최대우도함

수를 사용해 분석한다. 도출된 지불의삭액이 사회경제적 변수와 대리변수

(Proxy Variable)인 수산물 생산 대한 관심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는 소비자의 소득, 연령, 선호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Deaton et al., 1980; Gao et al., 1997).

총편익 추정은 가상시장에서의 지불방법 및 지불기간을 소득세로 5년간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설정함에 따라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5년

간의 장래가구 추계자료를 이용한다. 추정된 총편익은 미래의 비용을 현재

의 가치로 환산해야 함으로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다(한국개발연구

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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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증분석

1. 응답 분포 및 통계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문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시행했다. 설문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22일간 진

행되었다.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가구수 비례 층화추출

(Stratified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 구성은 옵서버프로그

램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역, 최종학력 등과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나는

대리변수인 온라인 수산물 섭취 횟수, 온라인 수산물 소비 정보 획득 여부

를 반영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남녀 대상 1,000명

조사 방법
지역별 가구수 비례 층화추출표본에 대한 무작위 면담조사

(온라인 일대일 개인 면담조사)

조사 기간 2022년 3월 1일부터 22일까지(총 22일간)

조사 내용 사회경제적 특성, 수산 관심도 관련 특성, 지불의사액 조사 등

자료: 저자 작성

<표 Ⅴ-1>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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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남성 510명(51.0%), 여성 490명(49.0%)이었고,

연령대별로 20대 192명(19.2%), 30대 207명(20.7%), 40대 248명(24.8%), 50

대 243명(24.3%), 60대 이상 110명(11.0%)으로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고졸 이하 16명(16.0%), 전문대 졸업 146명(14.6%), 대

학재학 85명(8.5%), 대학교 졸업 482명(48.2%), 대학원 재학 이상 127명

(12.7%)으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사무직이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력으로는 대졸이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응답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은 200만 원 미만 77명(7.%), 200∼

299만 원 162명(16.2%), 300∼399만 원 174명(17.4%), 400∼499만 원 148명

(14.8%), 500∼599만 원 129명(12.9%), 600∼799만 원 154명(15.4%), 800만

원 이상은 156명(15.6%)으로 나타났다.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510 51.0

여성 490 49.0

연령

20대 192 19.2

30대 207 20.7

40대 248 24.8

50대 243 24.3

60대 이상 110 11.0

지역

수도권 508 50.8

충청권 105 10.5

호남권 106 10.6

대경권 97 9.7

동남권 155 15.5

강원권 29 2.9

결혼상태
기혼 597 59.7

미혼 403 40.3

<표 Ⅴ-2>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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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에 적용된 변수인 P1과 P2는 각각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

자에게 제시한 첫 제시금액과 두 번째 제시금액이다. 그리고 R1과 R2는

제시금액에 대한 각각의 응답으로 yes일 경우 1, no일 경우 2로 설정하였

다. 공변량 포함 모형 추정에 고려된 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지역, 결

혼 여부, 직업, 학력,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등 총 8개로 선정

직업

농임어업/생산기능직 94 9.4

자영업 67 6.7

판매/서비스직 57 5.7

사무직 346 34.6

경영/관리직 44 4.4

전문/자유직 139 13.9

가정주부 104 10.4

학생 69 6.9

무직 80 8.0

최종학력

고졸 이하 160 16.0

전문대졸 146 14.6

대학재학 85 8.5

대졸 482 48.2

대학원 재학 이상 127 12.7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77 7.7

200-299만 원 162 16.2

300-399만 원 174 17.4

400-499만 원 148 14.8

500-599만 원 129 12.9

600-799만 원 154 15.4

800만 원 이상 156 15.6

거주 가족 수

1명 148 14.8

2명 198 19.8

3명 274 27.4

4명 311 31.1

5명 이상 69 6.9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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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산물 관심 대리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옵서버프로그램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산물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구입 횟수(한 달 기

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수산물 소비 정보 획득 여부, 수산물 섭취 횟수

(한 달 기준)로 세 가지를 선정해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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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정의

P1 첫 번째 제시금액(원)

P2 두 번째 제시금액(원)

R1 첫 번째 제시금액(지불의사=1, 지불불가의사=0)

R2 두 번째 제시금액(지불의사=1, 지불불가의사=0)

gender
성별

(남성=1, 여성=2)

age
연령대

(20대=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region
지역

(수도권=1, 충정권=2, 호남권=3, 대경권=4, 동남권=5, 강원권=7)

marriage
결혼여부

(기혼=1, 미혼=2)

career

직업

(농림업/어업=1, 자영업=2, 판매/영업/서비스=3, 기능/숙련=4, 생산/노무직=5,

사무직=6, 경영/관리직=7, 전문/자유직=8, 가정주부=9, 학생=10, 무직=11)

school
학력

(중졸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학재학=4, 대졸=5, 6=대학원 이상)

income

가구수입(200만원 이하=1, 200~299만원=2, 3=300~399만원=3,

400~499만원=4, 600~699만원=6, 700~799만원=7, 800~899만원=8,

900~999만원=9, 1,000만원 이상=10)

family
가족구성원

(1명미만=1, 2명=2, 3명=3, 4명=4, 5명 이상=5)

DQ6
온라인 수산물 구입횟수(한달기준)

(1회 미만=1, 1회=2, 2회=3, 3회=4, 4회=5, 5회=6, 6회=7, 7회 이상=8)

DQ7
온라인 매체틀 통한 수산물 소비 정보 획득 여부

(매우 그렇지않다=1, ⓶=2, ⓷=3 보통=4, ⓹=5, ⓺=6, 매우 그렇다=7)

DQ8
수산물 섭취 횟수(한 달 기준)

(1회 미만=1, 1회=2, 2회=3, 3회=4, 4회=5, 5회=6, 6회=7, 7회 이상=8)
자료: 저자 작성

<표 Ⅴ-3> 변수의 정의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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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1) 지불의사액 응답 분포

응답자 중 최초 제시금액에 대해서 514가구가 지불의사를 보였다. 초기

제시금액과 후기 제시금액에 대해 모두 지불의사를 보인 가구는 277가구이

다. 반면, 초기에는 지불의사를 보였으나 후기에는 거부의사를 보인 가구는

237가구이다.

최초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를 나타낸 가구는 486가구이다. 초기에는

지불거부 의사를 보이고 후기에는 지불의사를 나타낸 가구는 109가구이며

초기와 후기 모두 지불거부 의사를 나타낸 가구는 377가구이다. 제시금액

별 분포는 응답 형태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나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가 나타나 특정 제시금액에 대한 편이는 발생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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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초기

제시액

(원)

응답 결과

첫

응답

(Y

E

S)

초기제시금액의 2배
첫

응답

(NO

)

초기제시금액의 1/2배

Y

E

S

비율

(%)

N

O

비율

(%)

Y

E

S

비율

(%)

N

O

비율

(%)

1 1,000 87 62 6.2 25 2.5 38 5 0.5 33 3.3

2 3,000 77 50 5.0 27 2.7 48 9 0.9 39 3.9

3 5,000 64 36 3.6 28 2.8 61 12 1.2 49 4.9

4 7,000 62 36 3.6 26 2.6 63 16 1.6 47 4.7

5 9,000 57 27 2.7 30 3.0 68 15 1.5 53 5.3

6 12,000 55 27 2.7 28 2.8 70 19 1.9 51 5.1

7 15,000 57 22 2.2 35 3.5 68 17 1.7 51 5.1

8 20,000 55 17 1.7 38 3.8 70 16 1.6 54 5.4

합 계 514 277 27.7 237 23.7 486 109 10.9 377 37.7

자료: 저자 작성

<표 Ⅴ-4> 제시금액별 WTP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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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불의사액 및 편익 추정 결과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CVM의 DBDC 유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지불의사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는 응답자

의 인구사회적 특성인 가구수입, 연령, 결혼상태, 가구수와 수산물 관심도

를 나타내는 온라인 수산물 구입 횟수,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정보 습득

여부, 수산물 섭취 횟수를 반영해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나이,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정보 획득 정도, 수산

물 섭취 횟수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았다. 특히, 수산물 관심

을 나타내는 변수인 수산물 소비 정보 획득 정도와 수산물 섭취 횟수가 많

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산물 구매 횟수와 가구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한 수산물 구매 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계수가 음(-)의 부호를 가짐으로 가구수

가 많을수록 지불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수입이나 성별,

결혼 여부는 지불의사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수준은 옵

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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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추정계수 표준오차 z P>|z|

Beta

가구 수입 0.000361 0.0002762 1.31 0.191

성별 -1161.692 1220.795 -0.95 0.341

결혼여부 -403.1653 1694.534 -0.24 0.812

나이 171.1978 65.89067 2.60 0.009***

가구수 -1217.446 559.9755 -2.17 0.030**

온라인 수산물 구매 횟수 917.1704 392.1039 2.34 0.019**

온라인 소비 정보 획득 정도 1229.051 405.2711 3.03 0.002***

수산물 섭취횟수 467.4028 166.6457 2.80 0.005***

Constant -4582.127 3644.047 -1.26 0.209

Sigma

Constant 16795.7 721.6996 23.27 0.000***

Number of obs = 1,000

Wald chi2(8)= 50.18

***p<.01, **p<.05, *p<.10

Log likelihood = -1341.0524

Prob > chi2 = 0.0000

자료: 저자 작성

<표 Ⅴ-5> CVM DBDC 모형 추정결과

3)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앞선 결과를 토대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유의한 변수만을 반영

하여 MLE에 의해 평균 지불의사액 추청하였다.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자 중 74.2%가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표본 크기(n = 1000)는

95% 신뢰 수준과 5% 오차범위를 가지고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 충분

하다고 가정했다. 이를 고려하여 연간 가구당 약 12,153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추정계수 표준오차 z P>|z|

WTP 12153.13 3908.79 3.11 0.002

자료: 저자 작성

<표 Ⅴ-6>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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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임에 따라, 총편익은 한 가구당

지불의사액에 대해 전국 가구수를 곱한 값이어야 한다. 2022년 기준 총 가

구수는 20,787천 호로 집계되었다. 전국 가구수와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

을 이용하여 연간 총편익을 구하였고 식은 아래와 같다.

총편익 =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 × 전국 가구수 (13)

총 편익 추정결과,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되는 연간 총편익은

약 2,500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자세한 추정 결과는 <표 Ⅴ-7>와 같다.

구분 평균 WTP 가구수 연간 총편익(천원)

계 12,153 20,787,000 252,624,411

주 : 연간 총편익 산정의 가구수의 기준은 2022년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 작성

<표 Ⅴ-7> 연간 총 편익 추정결과

옵서버프로그램의 가상시장 설정 시 국민에게 소득세로 5년 동안 부과

하는 것으로 하였다. 연도별 발생 편익의 현재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국가통계포털)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와 사회적 할인율 4.5%를 고려

하여 산출해야 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12; 2021). 그 결과, 향후 5년 동안

의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총 순 현재가치는 약 1조 1,718억 원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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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가구, 천원)

기준연도 추정가구수 가구 합산 가치 순현가 총 가치

2022 20,787 252,624,411 252,624,411

2023 20,986 255,042,858 244,060,151

2024 21,171 257,291,163 235,609,224

2025 21,342 259,369,326 227,284,460

2026 21,501 261,301,653 219,117,465

합계 1,178,695,711

자료: 국가통계포털(2023b)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Ⅴ-8> 편익의 현재가치

4) 지불의사 및 지불거부의사 사유별 분석

지불의사 또는 거부의사 응답자에게 지불의사에 대한 후속질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지불의사를 나타낸 사유로는

‘불법 어업 방지’ 232명(31.3%),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보호’ 166명(22.4%),

‘친환경 수산물 소비를 위해서’ 118명(15.9%), 해양환경 오염방지 60명

(8.1%), 멸종위기종 보 49명(6.6%), 지속가능한 수산업 49명(6.6%)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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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의사 사유 응답자수 비율(%)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232 31.3

해양 생태계 보존 및 보호를 위해서 166 22.4

친환경 수산물을 소비하고 싶어서 118 15.9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60 8.1

멸종위기종(고래, 상어, 거북이, 바닷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49 6.6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49 6.6

국격 제고를 위해서 24 3.2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학적 데이터 수집에

기여하기 위해서
18 2.4

국내 원양업계의 원활한 해외어장 이용을 위해서 10 1.3

공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8 1.1

원양 수산물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7 0.9

명확한 사용 내역 공개 1 0.1

합계 742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Ⅴ-9> 지불의사 가구의 사유별 분포

지불거부의사를 보인 응답자를 완전 거부의사를 보인 응답자와 1차와 2

차 응답 시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주관적 지불의사를 제시한 응답자로 구분

할 수 있다. 완전 거부의사를 표시한 가구의 지불거부의사 사유로는 ‘기존

에 납부하는 세금도 충분하다’ 91명(35.3%), ‘추가적으로 지불할 경제적 여

유가 없다’ 65명(25.2%),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효과에 신뢰할

수 없다.’ 28명(10.9%),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쓰이

지 않을 것이다’ 15명(5.8%) 순으로 나타났다.



- 98 -

지불거부의사 사유 응답자수 비율(%)

기존에 납부하는 세금도 충분하다. 91 35.3

추가적으로 지불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65 25.2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 28 10.9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업이다. 23 8.9

추가적인 세금이 명시된 사업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18 7.0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 같다. 15 5.8

지속가능한 어업에는 관심이 없다. 10 3.9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은

불필요하다.
5 1.9

원양산업은 내게 별로 가치가 없다. 2 0.8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대체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
1 0.4

합계 258 100

자료: 저자 작성

<표 Ⅴ-10> 지불거부의사 가구의 사유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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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불의사를 보인 가구의 비율은 74.2%로 과반수의

국민이 옵서버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의사를 보였

다.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매년 12,153원을 추정되었다. 이를 화폐의 시간가치

를 고려하여 전국 단위로 환산한 결과 5년간 약 1조 1천 7백억 원이 창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 원양산업에 기

여하는 가치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추정된 가치는 국제옵서버 프로

그램이 불법 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원양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양생

태계 보호에 기여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가치추정 외에 응답자의 가치,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수와 수산물 관심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

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또한 후속질문을 통해 지불

의사 또는 지불거부의사에 대안 원인과 응답자의 선호하는 가치를 파악하

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비교 대상은 선행연구 중 수산분야의 자원관리 성격

을 갖는 강석규 외(2021)와 Yi et al.(2020)을 선정하였다. 각 연구마다 설

정된 대상재화가 상이하므로 추정된 지불의사액 비교보다는 지불의사에 미

치는 영향변수와 후속 질문을 통해 얻는 가치 선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비

교·분석하였다.

강석규 외(2021)은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25) 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한 변수는 가구수입, 성별, 연령으로 나타났다. Yi et al.(2020)은 양식어장

25) 영해 주변의 무인도서를 중심으로 한 근해 해역에서 어장환경개선, 산란ㆍ보육장 조성, 먹이

ㆍ성육장 조성을 통하여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과학적인 어장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근

해어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수산식량을 공급하고 연안어업과의 갈

등을 해소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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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에 대해 통의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가구소득과 대리변수(수산

물 소비 횟수, 여가 목적의 해안지역 방문 빈도)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본 연구와는 달리 모두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Yi et

al.(2020)은 대리변수를 반영하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하게 수산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높을수록 지불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불의사 사유로는 강석규 외(2021)는 ‘공급서비스 편익을 위하여’가

31%로 가장 높아 직접사용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i et

al.(2020)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1.67%로 비사용가치의 비중이

높았다. Yi et al.(2020)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비사용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거부 사유로는 모든 연구에서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비합리적인 응답(protest bids)으로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에

따른 비경제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선택한 저항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

승식, 2014; 한국개발연구원, 2012). 또는 일반적인 경제적 관점에서는 현재

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응답자의

경제적 여유가 마련된다면 응답자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질문응답에 관해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종합적인 관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분야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각 사업이 갖는 본원

적 기능에는 모두 지지하였다. 환경적 가치에도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수산분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그 기능을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분야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지

불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홍보와 교육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를 강조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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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함의 및 결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고, 본 연구가 갖는 한

계점과 기대효과에 관해 서술하였다.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국제어업관리수단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인 어업모니터링의 옵

서버프로그램을 이용해 국제어업관리수단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

을 추정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옵서버프로그램을 가상

시장으로 구축하고 지불수단 및 기간은 5년 동안 매년 부과하는 세금의 형

태로 설정하였다. 또한, 지불의사 유도방법은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을 이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수산관심변수를 대리변수로 반영했고 초기제시가격은 사전조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일대일 개별면담 형식으로 조사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CVM의 DBDC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

는 수산업에 대한 관심도, 나이, 가구수로 나타났다. 가구수는 음의 부호로

가짐으로써 가구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지불의사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를 나타낸 가구의 비율은 74.2%이며, 한

가구당 매년 12,153원, 연간 총 편익은 약 2,500억 원을 지불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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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결과 5년간 약 1조 1천 7백억

원이 추정되었다.

지불의사의 후속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가치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지불

사유는 불법 어업 방지와 해양 생태 보존 및 보호가 각각 31.3%, 22.4%이

며 친환경 수산물 소비는 15.9%로 국민들이 환경적 가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2. 연구 함의

원양산업에 있어서 옵서버프로그램의 공익적 기능에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가진다.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감시·감독의 본원적 기능과

더불어 해양생태계 보존 및 보호에 대한 환경보존의 기능, 친환경수산물

소비 창출 기여에 대한 경제적 기능 그리고 국격제고에 대한 사회적 기능

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함

으로써 종합적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불법 어업 방지와 해양생태계 보존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환경 및 공공분야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출을 감당하거나 추가적인 지출할 의사가 생기기

때문에 지불의사액이 높아진다(채수복, 2018). 하지만 일반적인 가설과는

배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응답자 대다수가 어업관리수단의

공익적 기능이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리고 수산물 생산방법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수산물 소비 횟

수·정보 획득·수산물 섭취 횟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수산물 관심도가 높을수록 국민들은 수산업에 대해 이해도와 관심

도가 높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원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업관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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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기능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이에 대해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다.

둘째, CVM 설문방법에 있어 지불의사 후속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선호

하는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문과정에서 옵서버프로그램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로 구분하여 후속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또한 지불거부에 대한 후속질문을 통해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지

불거부의사의 원인과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응답자들은 불법어업, 해양생태계보존,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에 대해 지불

의사를 보였다. 옵서버프로그램의 본원적 기능과 함께 환경적 기능에도 지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산분야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환경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국민들의 높은 지

지와 신뢰가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완전 거부의사를 보인 응

답자에게는 경제적인 요인, 옵서버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부재나 신뢰성 결

여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식 부재로 인한 결과이므로 옵서

버프로그램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선 목적과 기능,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옵서버프로그램의 가치 재평가이다. 국제적 수산자원의 감소추세

와 이에 따른 보존관리조치 강화로 옵서버 의무승선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적정 승선률 미이행 시, 불법어업으로 간주되어 쿼터확보 곤

란 및 수출 차단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옵서버프로그램은 필수적인 제도

라 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2021; Christopher et al., 2020; Knudson, 2017).

따라서 대내외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옵서버프로그램의 내실

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승선경비의 50% 이상을 선사에서 부담할 만큼 독립

적인 운영 재원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의 한계로 프로그램의 확대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의 경제적 가치 추정결과에

따른 5년간 총편익이 약 1조 1천 7백억 원의 상당한 가치가 추정되었다. 이

를 기반으로 옵서버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당위성과 향후 옵서버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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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할 때, 기존의 어업관리 주체는 정부이며 산업계에 대한 적극

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어업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관

리체제 내에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IUU어업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불순응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나

타내며 원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시킨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친화적

이고 자발적인 규제순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업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역행

하는 소비문화나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

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수

산업에 대해 국민의 의식 수준과 이해도가 높고 환경적 가치에 중점을 두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에코라벨링인 MSC의 확산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MSC 인증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함에도 불구하

고 원양선사가 자발적으로 인증제를 획득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

고 있다(MSC, 2023). 이와 같은 흐름은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자 활동과 어업관리체계에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와 같은 어업관리체계가 확산된다면 원양

산업 전반에서 어업관리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

로 기대된다. 어업관리에 소모되는 감시·감독 및 관리비용, 인원, 물적 인

프라 등의 엄격한 규제에 소모되는 비용 감축이 예상된다. 또한 어업관리

를 통한 자원증가는 업계의 수익을 높이고 사회·경제·환경 분야 선순환 구

조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본 연구 결과,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의 연간 총편익은 약 2,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5년 동안의 순 현재가치는 약 1조 1,718억 원으로 도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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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옵서버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을 상회하는 경제적 가치이

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이 불법어업 방지, 해양생태계

보호,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식하고 있

으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어업관리수단 중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국민의 인식을 파악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국제옵서

버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가치 연구가 대내외적으로 전무한데 본 연구에

서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불의사액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산물 생

산의 관심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를 사용해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어업관리수단의 공

익적 가치를 반영해 지불의사와 지불거부의사에 대한 후속질문을 구성함으

로써 응답자가 어떤 가치에 비중을 두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

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가치 선호를 파악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데에서 한

계점을 갖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기반하여 어업관리수단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세분화하여 기능별 가치추정이 필요하다. 농업에서는 이러

한 공익적 기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진환, 2010; 이원석, 2017;

이원석 외,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공익

적 기능별 간에 우선순위가 제시되고 기능별 비교를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

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수산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 기능의 우선순위에 기반해 추진된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선호를 이

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까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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