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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1. 연구배경  문제제기

일본의 지도사업 체계는 1945년 7월 15일 농업개량조장법에 따라 제

정된 동농업보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가가 농업의 개량  농

민생활의 개선을 꾀하기 해 지자체(도도부 )와 농림수산성과 력하

여 실시한 정책사업이다. 동농업보 사업 에는 메이지 시 에 지정

된 농회법에 따라 농회기술원이 실시하는 지도가 시행되었으나 식량증산

을 한 기술지도보다 쟁에 사용할 식량공출 등에 한 사무를 심으

로 한 시기 다.

제2차 세계  이후 패 과 함께 1945년부터 1950년 반까지 미국

의 GHQ(연합군 최고사령  총사령부)하에서 식량증산, 산업부흥, 지방

계획 책정, 산업진흥을 해 경제력 증가를 한 개발사업이 개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1948년 이후부터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개된 생활개

선보 사업이 장에 어떠한 형태로 되고 있으며, 농 사업과 

어떠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악하기 해 련문헌조사, 생활개

선보 원의 인터뷰조사를 통한 장조사, 생활개선연구회, 농  등의 활

동 황, 농 사업에 한 향성에 해 고찰하 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와 지사례조사를 병행하 다. 지조

사는 츠쿠바시의 생활기술원 나미가와 원장을 비롯하여 련 담당자 2

명, 구마모토 을 심으로 퇴직한 생활보 원(우리나라의 생활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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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인터뷰조사, 구마모토 의 장조사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1.3. 연구 상설정이유

본 연구는 일본의 지도사업인 동농업보 사업을 1945년 시작부터 

재까지의 시  변천을 통해 활동내용에 따른 지사례변화를 악하

고자 하 다. 이러한 시  변화와 함께 1992년부터 시작된 농  

 농 지역개발사업이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마모토 , 오이

타 , 야마구치  등의 사례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마모토 , 오

이타 , 야마구치 은 생활개선그룹활동으로 국 10 안에 들고 있으며 

농   농 지역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선정하 다.

2. 본  론

2.1. 농 여성과 련된 정책사업

농 여성과 련된 정책은 정책사업에서 그 원류를 찾아보면 1945년

에 시작된 생활개선보 사업과 공동농업보 사업이 출발 이다. 이후 

1975년에 ｢국제여성의 해｣가 열리고 농림수산성에서 여성문제 연락의회

를 설치하게 되며 1978년 농산어  여성 책 임담당자로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에서 과장보좌 여성 책 담당을 설치하게 된다.

1987년 ｢농산어  여성의 날｣이 채택되고 1990년 에 들어서면서 농

여성에 해 다양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먼  농림수산성 생활개

선과는 농산어  여성 책을 종합 으로 실시하기 해 여성․생활과로 

개칭하여 조직을 바꾼다. 1992년에는 ｢농산어  여성에 한 장기 비



장면주 / 일본의 지도사업과 농 지역개발사업의 향분석624

(2001년 새로운 농산어 의 여성｣이 발표된다. 한 ｢남녀공동참가계

획 200년 랜－남녀공동참가사회의 형성 진에 한 2000년도까지의 

국내행동계획｣도 책정되어 이들의 비 에 따라 농산어 의 여성능력개

발, 지 향상에 주안 을 둔 시책이 추진된다.

1999년에는 ｢남녀공동참가계획 사회기본법｣과 ｢식료․농업․농 기

본법｣이 실시되고 여성의 참가 진과 련하여 조문에 명시되었다. 이 2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정책을 개하기 해 ｢농산어  남녀공동참가 추

진지침｣, 2000년에는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이 책정되었다.

<표 1> 농업․농 의 남녀평등 실 을 통한 구성상황

연도 구성의 상황

1945
•농가, 농 생활의 개선을 목 으로 하여 ｢생활개선보 사업｣을 시작. ｢공동

농업보 사업｣으로 재에 이른다.

1975
•국련의 제창에 따라 ｢국제여성의 해｣
•｢국제여성의 해 세계 회｣를 멕시코에서 개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
•농림수산성이 ｢여성문제연락의회｣를 설치

1978
•농산어 의 여성 책의 임담당자로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에 과장보좌
(여성 책담당) 설치

1987
•농산어 의 여성 지 향상에 해 사회 인 기운을 양성하고 고취 시키기 

해 매년 3월 10일을 ｢농산어  여성의 날｣로 정하 다. (1999년부터 ｢농
산어  여성의 날｣로 명칭변경)

1990
•농산어  여성 책의 종합 인 실시를 해 농림수산성 생활개선과를 여

성․생활과로 조직개편

1992
•｢농산업  여성에 한 장기 비 (새로운 농산어  여성 2001년을 향해｣

를 책정

1996
•｢남녀공동참가 계획 2000년 랜－남녀공동참가 사회의 형성 진에 한 
2000년도까지의 국내행동계획｣을 책정. 비   방향에 해 농산어 의 
여성능력개발, 지 향상에 주안 을 둔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1998
•농산어  남녀공동참가 사회의 실 을 해 가이드라인으로 남녀공동참가

의 지표, 목표의 책정에 한 통달을 도도부  등에 통지(이를 받아 2001년 
도 에 도도부 에서 지표를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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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성의 상황

1999

•｢남녀공동참가 사회기본법｣ 시행
•｢식료․농업․농 기본법｣을 시행. 여성의 참가 진에 해 제26조에 명기
•상기 2기본법의 취지에 한 시책의 개를 해 ｢농산어  남녀 공동참가 

진지침｣ 책정

2000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을 책정

주) ｢농산어  여성에 한 장기 비 ｣, ｢농가농 생활편람｣(1986년 4월 발행)행 농가
농 생활문제 연구회) 등 구주농정국 내부자료를 참고로 필자작성

2.2. 일본 지도사업의 개과정

일본의 동농업보 사업은 ｢지도의 심을 농산물에서 사람으로 환

(스스로 생각하는 농민육성)｣,｢농가생활개선｣,｢농  청소년의 육성｣을 

통하여 농정을 ｢농 지역주민의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근 농정이었다.

동농업보 사업의 이념이 이 게 변화된 이유는 이 부터 해오던 지

도가 통제업무와 련되어 순수한 기술지도가 되지 못했다는 에 한 

반성으로 농민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 농가경 , 농 을 확립하는 농

의 진정한 민주화를 이끌고자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념은 지도의 내용에서 특히 잘 나타나 있는데 농업기술지도, 

농 청소년지도, 농민생활에 한 기술원조가 보 사업의 3가지 핵심으

로 다루어진 것은 개개인의 인간평등으로 신보 사업의 특징을 잘 나타

내주고 있다.

이 의 농정은 생산이 향상되면 생활도 향상된다는 생산 심의 사고

으나 농가나 사람을 상으로 생활문제를 시 에서 근한 동농업보

사업은 생산향상과 생활향상은 수평선상에 치하며 생활문제 해결이나 

향상이 생활 활동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을 반 한 것이다. 쟁 후 식

량부족문제, 실업문제가 최 과제 던 혼란의 시기에 식량증산과 농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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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를 농정과 국가 체의 과제 다 .

<그림 1> 일본 지도사업( 동농업보 사업)의 체계

독립행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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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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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치는 204년 4월 1일 재(보 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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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동농업보 사업의 ｢운 지침｣과 ｢실시방침｣의 로차트

국가의 운 방침

도도부 의 실시방침

지역농업개량보 센터
보 지도계획

보 지도활동의 추진

 성격 

  ① 약 5년간 보 사업의 기본 인 방향과
운 내용을 지시한다.

  ② 실시방침책정의 기본 지침 내용

  ① 보 지도활동의 기본과제
  ② 보 직원의 배치에 한 기본사항
  ③ 보 직원의 자질향상에 한 기본사항
  ④ 보 지도활동방법에 한 기본사항
  ⑤ 기타 동농업보 사업 운 에 한 기본사항

 성격 
  ① 약 5년간 보 사업의 실시에 한 기본방향과 

활동내용을 가르킨다.
  ② 보 지도계획 책정 등 사업실시의 기본지침

 내용
 ① 보 지도활동의 과제
 ② 보 직원의 배치에 한 사항
 ③ 보 직원의 자질향상에 한 사항
 ④ 보 지도활동방법에 한 사항
 ⑤ 기타 동농업보 사업 운 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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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 에 따른 동농업보 사업의 변천

2.3.1. 1950년  이후부터 생활개선보 사업

1955년부터 1965년은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고 농정면에서 농업기본

법 이 제정되고 농업의 선택  확 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의 생

활개선활동은 지역농  지도활동의 확립기이다. 지역농  지도속에 그룹

지도가 활발히 실시되었다.

생활개선그룹 지도의 목 은 그룹 육성과 함께 핵심이 되는 소수의 리

더를 육성하여 그룹화하고 상호학습, 상호개발하에 기술을 습득시켜 육

성한 인재나 그룹의 리더로 활용하여 지역으로 확산시켜 갔다.

이러한 형태를 지역농 지도 활동방식이라 하 으며 1945년에는 생활

개선 력 원을 하여 원을 심으로 하여 실천 그룹이 생겨났다. 

1955년에는 생활개선실험시설 설치, 농가생활기술형 연구와 문기술

원의 응실험, 문가를 섞은 연락연구도 실시되었다. 

생활개선의 필요성을 계몽하는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1948년에 각 도

도부 에 3명의 생활개선 담당을 두고 지도했다. 1949년에 국에서 개

량 보 원 자격 시험이 시행되고 생활개량 보 원 668명이 합격하여 이 

가운데 262명이 정식으로 생활개량보 원에 임명되었다. 여기에 개량보

원 지도를 해 문기술원(이  생활 계 9명)이 임명되었다.

당시 생활개량보 원이 주로 하는 일은 농민들에게 생활개선의 필요성

을 계몽하 는데, 식량증산에 심 을 기울인 당시 농 상황에서 생활개

선에 한 인식이 반 으로 낮았기 때문에 생활개선의 필요성을 일깨

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다.

구체 인 활동 내용은 부엌과 아궁이 개량, 식생활 개선, 서양복식 작

업복 보  등이 주된 지도 내용이었다. 보 방법은 인구가 집된 지역

은 “ 록자 거”로 각 농가마다 직  나가서 순회지도를 하 고 이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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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생활개선 그룹을 상으로 지도하 다.

당시의 상황을 “생활개량보 원의 수기에서”에 수록된 히로시마  오

가와 테루코씨의 이야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의 지구는 제 담당지구인 9개 마을의 하나로 농가호수는 697

호, 1호당 평균 경지면 은 59a로 나가노  평균경지면 을 돌고 

있다. 은 경지면 에서 수도작, 양 , 과수를 심으로 한 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1960년부터 1962

년 2년간에 업농가는 245호에서 158호로 감소되고, 87호, 12.2%

가 겸업농이며 이  제2겸업농이 175호에서 286호로 111호, 16%가 

증가하 다. 제1종 겸업과 제2종 겸업농가의 합계는 539호로 농가

총 호수의 17.3%에 해당하며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주부농업은 

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할 만한 경제의 변화속에서 이 지구의 농 이나 여성

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 2년간 제 체험을 통해 되돌아보고 싶습

니다. 신임 생활개량보 원으로 이 지역에 온 것이 1960년 2월이었

습니다. 시 의 흐름이 반 되었는지 여성의 생산에 한 심이 

매우 강한 것을 느껴가면서 가정텃밭을 심으로 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해 가는 여성학습그룹을 농업개량보 원의 력을 얻어 몇 번

이나 가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게 만든 그룹원 6명이 여름부

터 가을에 걸쳐 남자 한사람 몫을 해온 채소밭을 보고 마을안에서 

가정텃밭을 심으로 한 학습그룹이 그해 가을부터 생겼습니다.

나는 이들 그룹활동에 농업개량 보 원의 농업에 한 학습과 아

울러 생활문제도 조 씩 추가하면서 그룹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

러던  나는 주로 식사문제, 바른 양섭취, 농법기의 양섭취 등

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순식간에 이  하나의 회원 22명의 그룹

에서 농번기 양문제를 하려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재료만 있으면 농번기 주부의 고민은 상당히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동으로 부식재료만을 구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반성회가 열려 느낀 을 들어보니 신

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것, 녁식사 걱정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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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올까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 

즐거웠어요.’(생활개량보 원의 수기에서)｣

｢당시 생활개선보 원은 각 군에 1명씩 배치되고 에 16명의 생

활개량보 원이 각 군을 담당으로 하여 처음 농 에 들어갔다. 나도 

1950년 8월에 첩첩산 이던 가미이시 농업개량 출장소에 근무했다.

당시는 후 혼란기로 농가생활은 물자부족으로 빈곤하 고 지

주, 조작, 본가, 분가, 부모, 자식 등의 계가 복합되어 옛날부터 내

려온 습속에서 주부들은 소극 으로 자신의 의사를 쉽게 밖으로 

표출할 수 없었고 혼상제는 허례허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은 겉과 밖의 차가 심했다.

부임해서 2개설이 자난 어느날, K마을의 등학생에게 트러홈이 

많다고 들었다. 

조속히 마을 강습회에 나가 부모를 찰하니 이 빨갛게 충 된 

사람이 많았다. 

원인은 연통이 없는 부엌과 통식 난로 때문이었다.

이 지역은 곤약산지로 천정에 곤약 구멍을 정리하여 겨울철에 

장하기 해서 아래에 옛날식 난로를 없애야 했다. 여기에서 “이벽

에 구멍을 뚫어 난로의 연통구멍을 열어 난로를 개선해 시다”라

고 이야기 해 보았지만 거기는 귀신이 나오는 문이나, 돈의 신이 있

으니 건드리거나 부서뜨리면 안된다고 상 도 해주지 않는다. 

어두운 부엌의 벽은 상상이상으로 두꺼웠다.

이때부터 매일처럼 슬라이드를 가지고 도표를 가져, 이러한 미신

을 타 하기 해 1950년부터 1955년 무렵까지 신생활 운동의 캐라

번 의 일원이 되어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연을 했다. 이 마을을 걸

으면서 조 이라도 좋으니 진보 인 생각을 가지고 보 원의 의견

에 찬성해  만한 사람을 찾았다. 결국 연소율이 좋은 부엌을 만들

기 해 좌 씨를 상으로 한 기술자 강습회가 열리고 각 정 에 

1개소씩 부엌개선 모델부엌이 비로 설치되었다. 

연통이 있는 모델부엌은 연기가 차지 않고 잘 탔지만 카미이시군

은 통가옥(일본식 가집)이 많았기 때문에 화재의 두렴으로 개

선부엌은 좀처럼 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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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한곳 한곳 군내 각지로 밝은 부엌, 연기가 차지 않는 부엌이 

생겨나, 생활의 근 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부엌은 근 화되었

으나 여기에서 만든 식사는 변함없이 과 채소뿐인 식사로 은 

며느리들은 힘이 없고 과로로 양부족이 되어 모유가 말라갔다. 

며느리들은 뿔이 없는 소가 아니다. 가정은 우수한 자손을 남기는 

장이다.｣

2.3.2. 1960년  고도경제성장과 인구의 도시유출, 소비재보

“ 국거 을 한 생활개선기술 의 설치”와 “농가생활백서공표”

식량수 이 안정되면서 일본경제는 기술 신을 배경으로 한 고도경제

성장기를 맞이하 다. 이러한 사회정세의 변화는 농 이나 농업에도 커

다란 변화를 가져왔는데 소비생활 향상에 맞추어 농업생산의 선택  확

, 생산성 향상으로 농  지역에도 소득증 가 진행되는 한편 도시공업

화의 물결속에 도시는 농  노동력을 필요로 하 다. 

결과 으로 농  신규 학졸업 취농자의 감소, 청년 노동력의 도시유

출이 더욱 심화되어 겸업농가의 증가, 농업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로 

농업인의 건강문제가 표면화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61년에 제정된 “농업 기본법”은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종사자의 소득 증 에 따라 타산업 종사자와 균등한 생활수  유지

를 농정목표로 하 다. 재 소에 합한 작목을 만든다는 지 작에 

따른 작목의 선택  확 나 산지형성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생활개선 보 원의 활동은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 으로 그룹육성을 

심으로 한 지 까지의 지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상의 지

도방식으로 개되었다.

1959년에 농림 수산성은 당시의 지도활동 “실 과 농가생활” 황에 

한 국 조사를 실시하 으며 이 조사결과를 “농가생활백서”로 공표하

다. 이에 기 하여 “생활개선보 사업 추진 시책  보다 살기 좋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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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당면 목표”를 제시하여 지역 지도방식 등 향후 지도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 다.

그리고 1958년에 동경의 록본기에 “생활개선기술 ”이 건설되어 생활

개선활동의 국거 으로 발족하 다. 이 시기에 시설을 활용한 지도활

동으로 농업생산활동 증 나 자제품 보 과 련하여 가사작업의 공동

화, 노동력의 약화, 피복”주거개선, 유지류, 녹황색 야채,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라는 식생활 개선지도 등을 실시하 다.

2.3.3. 1970년  지역 생산과 생활환경조화 지향

“보 소의 종합정비와 역지도에 한 응”

동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일본경제가 고도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겸업 농가 증가, 농업과 타산업간 소득격차 확 가 심화되어 농업 노동

력의 도시지역 유출, 신규 학 졸업 취농자의 감소로 농업 노동력 감소

가 지속되어 도시화와 과소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 지역

의 혼주화 경향이 보인다.

식생활 역시 서양화됨에 따라 수 의 불균형이 시작되어 생산조정

이나 벼농사에서 다른 작목으로 작을 도모하는 농업구조개선정책 추

진, 이외에 모내기나 트랙터 등의 기계화로 농사의 효율화와 노동력 

약화가 진행되면서 시설원  증가 등 다양한 작물과 재배방법의 선택과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의 보 활동체제는 재편정비가 이루어져 1965년부터 5개년 계

획으로 보 소 통합정비가 실시되고 국 약630개의 보 소로 통합되었

다. 아울러 개량보 원의 기능분화를 해 생활개량 보 원은 “ 역담당

보 원”과 “지역담당 보 원”으로 구분되었다. 보 소의 역화로 지도활

동의 기동력을 높이기 해 기존에 오토바이나 스쿠터에서 사륜 자동차

로 바 는 등의 정비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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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으로 1965년부터 건강 책, 1966년부터 생활환경 책, 1968

년부터 가족노동 정화 책, 1971년에는 농 지역 생활 로젝트 실험 

취락정비사업이 1972년부터 농가 고령자 생활개발 시범모델사업이 보

활동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72년은 농  지역 생활수  진단조사  

향상 책 사업이 실시되어 농가의 생활수  향상 책을 각 지구 마다 

책정해 개선지도를 실시하 다.

2.3.4. 1980년  국제화와 계획생산에 한 응

지역농업이나 마을만들기(농 지역개발)와 함께하는 생활개선활동

의 추진

1980년 에 들어오면서 200해리 어업 용수역이 설정되어 농산물을 

둘러싼 국제무역교섭에 따라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 할당범  확 나 

세 인하등의 국제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 는 GATT의 다국간 국제교

섭이나 미일 양국간 교섭에 따라 쇠고기와 오 지 과즙 등의 자유화가 

결정되어 농산물수입 자유화 품목  수입량이 증가하 다.

국내 으로 수입농산물이 더욱 증가하고 식생활의 서양화와 소량다품

목 소비경향이 진행됨에 따라 이나 귤 등의 생산조정이 한층 강화되어 

소비동향에 따른 계획  생산이 이루어졌다. 

유엔은 1975년을 “국제 여성의 해”로 채택함에 따라 일본도 1976년에 

국내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농산어  여성을 한 시책이 으로 시

행되어야 할 과제가 되면서 생활개선 보 사업을 더욱 강화하 다.

농가의 계층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가주부는 가정 리를 비롯한 농

업경 의 후계자로서 그 역할이 더욱 요시되었으며 농 여성의 지  

향상을 한 시책 강화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경 의 

복잡화, 고도화에 응한 건강 책으로 농업생산 환경과 건강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생산과 생활양면에 세부 인 건강 리지도나 자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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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직육성사업을 실시하 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농 생활 환경개선 정

비사업을 실시하 다.

이외에 농 의 통 문화나 통 기술을 발굴, 승을 비롯하여 생활

환경 검 지도작성, 워크  개최 등 지역주민이 참가하고 활동하는 “마을 

만들기)”추진을 지도하 다.

1986년에는 “장수사회 책 계획”이 각의(閣議)결정되어 농 형 장

수사회에 응한 고령자 역할개발과 조직활동을 강화하 으며 1988년에 

농림수산성은 “u농산어  여성의 날”(3월 10일)을 제정하 다.

보 활동의 방법은 1980년부터 지역과 착된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는 시각에서 “지역 분담방식”이 실시되어 활동 지역마다 을 편성하여 

내에서 시읍면 창구 담당이 정해지고 역담당 생활개량 보 원이 바

고 총  생활개량 보 원이 설치되었다.

2.3.5. 1990년  남녀공동사회참가에 한 응

1993년에 GATT,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교섭이 합의되는 등 국제화가 

진행되고 국내 으로는 농  고령화, 과소화 진행, 후계자 부족으로 식

량자 율이 지속 으로 감소하 다. 1992년에 식료의 안정공 ,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환경 부하의 경감을 고려한 환경보 형 농업추진, 생

산기반과 생활기반의 정비나 도시와 농 의 교류추진 등 농 진흥을 내

용으로 한 “새로운 식료-농업, 농  정책의 방향”(신정책)이 책정되었다. 

같은 해에 “새로운 농산어 의 여성 2000년을 향해서”가 1995년은 “남녀 

공동 참가 2000년 비 -2000년 계획”이 책정되었다.

“농업노동”, “농가경 ”, “농산물 이용”  “농 환경”의 네 부문이 설정

되고 부문 분담제가 도입되면서 농 생활 환경개선이나 농업 경 부문에 

한 여성의 능력발휘가 요한 과제가 되었다. 한 지역의 다원  기

능을 살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한 지원, 가족구성원의 취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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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역할 분담, 생활, 수익 배분 등에 한 상호결정을 실시하는 “가족

경 정”의 보  추진 이외에도 농 여성의 기업 그룹육성, 기업활동의 

지원이나 트 십에 을 둔 농업경 을 추진하 으며 농업개량 보

원과 생활개량 보 원의 호칭 구분이 폐지되어 하나로 일원화되었다.

2.3.6. 2000년  소비자 시 의 시 

“국제화․정보화의 발 에 음식, 생활의 안 , 안심의 확보”

21세기(200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기술이 부시게 발 하여 휴

화나 인터넷 등의 IT기술이 업무와 생활속에서 보다 가까워지고 경

제의 국제화도 속히 진행되었다. 

1999년에 식료안정공  확보, 다원  기능 발휘로 농업의 지속  발

  농  진흥 등의 4  기본이념을 기본으로 한 “식료농업농 기본법”

이 제정되었으며 “남녀공동참가 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출산, 고령

화가 더 심각해지면서 2005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

다. 한 경제발 으로 라이  스타일이나 가치 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식생활 혼란, 양불균형으로 생활습 병이 증가하고 은층의 생활습

병 증가가 심화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이상기상이 빈번한 가운데 환경, 에 지 문제가 매우 요

해졌으며 “ 량생산, 량소비, 량폐기형 사회”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환이 선무이며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지 않는 카본뉴트럴인 “바이오 

매스”의 이활용이 주목을 받았다. 용 성 장균 0|157, 우병(BSE), 고

병원성 조류독감, 미등록 농약사용, 식품의 허 표시, 농산물 도난 등의 문

제가 발생하면서 음식이나 생활안 에 신뢰가 무 지면서 생활과 생명의 

근본이 되는 식량과 농업과 농 을 재인식하는 계기나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농정도 “소비자에게 심을 둔 정책”으로 방향을 환

하여 2005년에는 “식료농업농 기본법”에 근거한 새로운 “식료농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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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획”을 책정하 다.

이 기본계획은 식료자 율의 향상  생산하는 “농업과 소비하는 음식

(食)”의 거리를 이기 해 험 리를 철 히 하여 안 한 농업, 음식

에 한 소비자의 신뢰, 농업 향토음식 교육(食育)이나 지산지소라는 의

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마을주민이 소비한다 라는 시각, 둘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주민이 소비한다는 시각, 셋째 국토에

서 생산된 농산물은 국민이 소비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신토불이와 

그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산지소는 원래 지역이라는 두번째 

의미에 비 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국가 체로 확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2.4. 구마모토 의 생활개선보 사업

1965년 이 까지의 농가식생활 추이를 살펴보면 1956년에는 공 열량

의 67%를 이나 보리 등 곡분질에 의존하 으나 1965년에는 곡류가 감

소(1965년－54%, 1975년－52%)하는 한편, 설탕, 수산물, 축산물이 증

가하여 식생활에 한 요구도 양 인 요구에서 질  요구로 변화하 다. 

한 요리시간을 감소시키기 하여 인스턴트 식품 등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식도 증가하기 시작하 다. 

가계의 식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산물 등의 비율은 1965년에 약 

40%에서 1975년에는 30%로 폭 감소하 다.

2.4.1. 자 율 향상을 높이기 한 자가텃밭에 충실

1971년부터 4계  자가산 채소텃밭 만들기가 활발해져, 공동육모 추

진이 실시되었다. 목제로 만든 물고기 상자에 로콜리를 심어 농업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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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원에게 재배기술 강습을 받았다.

당번제로 비료 등의 리작업을 실시한다는 이이디어가 공동육묘를 성

공 으로 이끈 핵심이었다. 재배기술의 교환과 발 을 해 1973년부터 

직  해보려는 의욕을 보여  생활개선그룹을 심으로 가정텃밭 회가 

각지에 개되었다.

1그룹이나 1부락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마을, 지역내, 농  등이 력

하면서 지역 체로 확 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채소종류의 증가에 

따라 녹황색 채소확보에 기여하 다.

1975년 후반에는 지역주민의 의지에 따라 지역생산물의 지역내 소비

확 를 꾀하여 학교 식 제공이나 비농가와의 화가 장려되었다. 한 

천막시장이나 아침시장 개설로 지역농업발 에 기여, 지역 통요리나 

고향의 맛을 요시한 풍요로운 식생활을 각 지역마다 발굴하는 등, 식

문화의 계승보 도 조직되었다.

1970년부터 실시된 종합생활개선지도사업은 내 농가주부의 약 

30%가 빈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해결하기 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증진

을 목 으로 실시되었다. 조리기만이 아니라 체력측정기, 식품첨가물의 

모형 등 보 용 기구를 갖춘 ｢산들바람｣이 내를 돌며 요리강습회를 실

시하 다. 당시는 요리시설이 없는 지역도 많아 이들 강습회는 지역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풍요로운 식생활 추진에 기여하 다.

1975년에 들어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과제의 하나로 하여 활동을 

지속해온 결과, 단백질, 지방 등의 양소는 충족되게 되었다. 그러나 칼

슘, 비타민A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책으로 하여 하루에 8시간 

수면, 8종류의 채소(가능한한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자는 운동이 개되

었다. 이 내용은 구마모토 내의 생활개선그룹의 모든 회의에서 논의되

어 균형 잡힌 식생활의 실 과 생활의 계획화에 큰 성과를 래하 다.

가정텃밭의 추진이 활발해지고 한편으로  생산조정정책으로 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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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채소나 두)의 활용이 문제가 되어 농산가공조직이 활발해졌다. 밭

의 콩이라 불리는 두의 양가치를 재평가하여 된장, 두부 등의 가공

소가 조직되게 된다. 은 층일수록 일반 으로 가공경험이 었기 때문

에 가공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어머니의 맛｣은 소비자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가공량의 증

는 경제 으로도 큰 효과를 래하 다. 이벤트에 한 시출품도 활발

해졌다.

안정된 가공과 매활동을 해 가공소의 건설 등의 측면에서 계기

의 원조나 개량자  등도 활발해졌다. 방부제 등의 첨가물을 넣지 않

은 안 한 가공식품인 것을 선 하면서 소비자와의 커뮤니 이션도 추진

되었다. 농산가공품은 일반 으로 농가주부의 부업이며 량생산에는 맞

지 않지만 많은 된장이나 각종 임류를 가공 매하는 그룹이 생겼다. 

1977년에는 구마모토 내에 12시정 에 14개소이던 가공소가 1988

년에는 재 31시정  40개소로 증가하 다. 1965년부터 1975년 무렵 

과잉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활개선화동에서도  소비확 가 다루어지

게 되었다. 

도시근교에서는 소비자에게 선 하기 한 신흥단지에서 축제나 다

양한 시정 의 이벤트에 행정이나 농업 련기 , 소비자 단체가 연계하

여 양 강의를 실시하 다. 한 지역주민이나 상공회와 연계하여 생산

자와의 의견교환회나 합동연수도 실시되었다.

1977년부터 농림수산성은 을 기 로 하여 타식품을 조합한 일본형 

식생활의 보 추진을 실시하 다. 1984년에는 구마모토  소비확  

추진연락 의회가 결성되어 탁사업으로 생활개선그룹이  소비확 를 

해 극 인 역할을 다해 왔다. 

이는 계기 , 계단체 등이 연계하여 국민 체의 식량인 을 재인

식하여 소비 확 를 추진할 것을 목 으로 한 운동으로 이 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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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확 에 한 연계활동, 연락조정이 보다 긴 해졌다.

1987년 9월에 총리부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의 이미지로 ｢건강

에 좋다｣ ｢먹어도 살 지 않는다｣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생산자 가정에서

는 ｢간식으로 김밥｣ ｢한그룻 더｣운동이 실천되고 재인식도 확산되었다. 

을 기조로 하여 계 성을 살린 균형 잡힌 식품구성의 달성이나 지역에 

승하는 고향의 맛을 계승하면서 그 지역의 풍요로운 식생활 확립을 

해 지 까지의 보 활동의 실 을 토 로 차세 에 응하게 되었다.

2.4.2. 식생활 련 활동

구마모토 에서 식생활과 련된 활동은 크게 ① 식생활개선, ② 공동

취사 추진, ③ ｢산들바람｣으로 순회에 따라 식생활개선, ④ 8․8․1운동

의 개, ⑤ 일본형 식생활 추진과 확 운동으로 구분된다.

생활개선그룹을 심으로 한 집단육성은 1949년부터이고 개인의 힘으

로는 해결이 곤란한 농가생활의 문제 이 많고 집단으로 생각하고 실천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한 생활보 원 일

인당 담당호수가 3,000호에서 4,000호로 많으며 이러한 상황의 근거에

는 개별  응으로는 질과 양의 양자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도 이유의 하나이다.

1965년이 되면 담당지구내에 농 지도지역(200호－400호)가 설치되

고 보 활동이 효율 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농 지역의 심이 된 것이 

생활개선그룹이었다. 생활개선그룹은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주 인 집단으로 육성된 것이며 생활개량보 원의 계획 이고 계속

인 활동으로 차 그 수를 증가해 갔다. 구마모토 에서는 1949년에 미

후네마치에 제1호 그룹이 탄생하고 1966년에는 구마모토  생활개선실

행그룹 연락 의회가 결성되고 국연락 의회 가입을 계기로 1966년에

는 제1회 구마모토  생활개선실  발표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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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에 들어서 생활개선그룹이나 농 여성의 농산가공활동도 큰 

개를 맞이하 다. 지역이나 우리집의 농산물을 활용하고 자 율 향상을 

꾀한 풍요로운 식생활을 한 농산가공활동에서 지역 활성화를 향한 특

산품 만들기의 활동이 개하고 있었다.

당 에는 농업제나 산업제 등의 이벤트 참가가 주 으나 지역주민이나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아 상시가공을 희망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농산물 

가격이 낮아지고 농업진흥의 일환으로 정(마을)의 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인 특산품 만들기를 꾀해온 행정지원도 받아 각지에서 농산가공장이 

건설되게 된다. 이들의 후계자가 된 것이 농 여성이나 고령자인 농산물 

가공그룹이다.

1988년 7월에 제3섹타의 (주)구마모토  상품계획센터(1994년에 (사)

구마모토  특산진흥 회에 흡수합병)이 10월에는 농축산가공의 최신 가

공기기․설비  시험연구기재를 구비한 구마모토  식품가공연구소가 차

례로 개설되었다. 지역특산품의 상품화나 유통 진을 꾀하는 소 트  측

면, 농산물 가공시험연구  지도의 하드 인 측면에서 양거 의 정비가 

실시된다. 이들 기 은 지역농산가공의 개발, 품질향상, 아울러 상품화나 

로확 에 크게 공헌한다. 

식품가공연구소가 주최하는 가공기술이나 지역식품정보 등의 연수회

에서는 농산가공 그룹원은 극 으로 출석하 다. 한 가공, 유통기술

의 상담이나 신규가공품의 시작의 장으로 식품가공연구소를 활용하여 가

공의 폭을 확 하고 있다.

1989년부터 1991년에 걸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개발사업이 단독

사업으로 보 소에서 실시되었다. 이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 

지향에 응한 부가가지가 높은 가공식품으로 특산화함에 따라 지역농업

의 진흥과 건 한 농가생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해 신설된 ｢구마

모토  식품가공연구소｣를 기술개발의 거 으로 하여 특산화하여 시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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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나 연구과제 제언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가공기술의 개발을 꾀하 다.

한 1989년에는 내 농산가공그룹의 조사결과와 60의 가공그룹 소개

기사를 ｢지역자 에 따라 풍요로운 식생활과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며－생

활개선운동이 이루어온 농산가공의 추진상황｣을 주제로 하여 정리하 다.

 단계에서는 식품가공 연구소에서 농산가공 그룹원이나 생활개량보

원의 가공기술연수를 실시하 다. 한편 각 농업개량보 소에는 매년 

상지역과 농산물을 바꾸어 지역의 생활개선그룹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

라 개발된 특산품은 1992년 3월에 구마모토  농업공원 컨트리 크에서 

개최된 ｢구마모토  농업페어｣에서 ｢교류의 장－농산가공시작품－｣으로 

코 를 설치하고 시하여 내원자에게 앙 이트를 받아 평가를 받았다.

이들 에서 1991년 구마모토  가공식품 콩쿨에서 상을 수상한 칠

성정의 ｢바삭바삭 시 치 콩｣이나 나츠키정의 ｢무우 유자향 말이｣, 사카

모토마을 ｢가즈라 두부의 된장 임｣ 등, 각지에서 인기 있는 특산품이 

태어났다.

농산가공 그룹 에는 발 과 함께, 가공활동을 보다 안정 으로 경제

활동으로 성립하여 자신들의 수입확보에 따라 경제  자립을 얻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들의 추진에는 지

역사회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활기차게 빛나며 행동하는 여성지 향상에 한 활동으

로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2001년 구마모토  농산어  여성비 ｣이 목표로 하는 여성

의 모습이다. 농 여성그룹 기업지원사업의 추진은 각종 가공콩쿨에서의 

평가, 농산가공그룹의 황, 지역가공 계 경기회의 결성이 있다. 지역

에 뿌리를 내린 직 시 활동에서 직 시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농업콩

쿨 조직부분에 참가한다.

농산어  식문화 승활동의 개로는 승요리의 정리, 승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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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활동, 식어메니티 콩쿨 출품, 국식문화 교류 라자에서 시, 계

발 등을 들 수 있다.

2.5. 생활개선그룹활동

도도부 별 그룹수와 그룹원수는 1986년 시 의 생활개선실행그룹수는 

국에서 18,584, 회원수는 274,028명이며 생활개량보 원 1인당 약 10

그룹으로 그룹수, 회원수는 감소경향에 있다.

그룹수의 감소에 해서는 ｢농업종사자의 감소｣ ｢타산업 취업 등에 따

른 그룹활동의 지속, 결성이 곤란｣ ｢그룹원의 고령화에 따른 활동의 정

체｣ 등이 이유로 들 수 있으며 근년 농산  사회의 겸업화, 혼주화, 고령

화의 진 , 농민의 의식이나 니즈의 다양화에 따른 공통과제 설정의 곤

란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농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불안, 비농가출신 은 며느리가 있는 농가, 농 생활에 한 불안 등으

로 동료만들기를 바라는 소리도 있어 활력 있는 농 사회를 만들기 해

서는 생활개선 실행그룹을 심으로 한 지역활동이 필요하다. 가고시마

과 같이 1986년도에 그룹육성, 강화를 생활개량보 원의 과제로 한 

결과, 그룹이 200개 이상 증가한 도 있다. 이는 그룹원이 모이는 다목

 시설이 내에 정비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마모토 에서는 

1980년의 481그룹, 5,571명이 1986년에는 490그룹, 4,879명이 된다. 

1980년부터 1986년의 국 도도부 별 그룹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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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활개선실행그룹의 조직과 원조체제

본성(농원 국 생활개선과)

지방농정국(생산유통부 농산보 과)

생활개선실행그룹 국연락
연구회(약칭 ｢그룹 연｣)
(사) 농산어가 생활개선연구
가 그 연의 사무국 수탁

도도부

농업개량주무과

문기술원

도도부  생활개선실행그룹
연락연구회

농업개량보 소(610개소)
농업개량보 원(9,038명)
생활개량보 원(1,853명)

지구생활개선실행그룹
연락연구회

단 그룹(18,584)

농업인․농 부인․고령자․청소년

농림수산성

2.5.1. 생활개선연구그룹과 농 여성의 지역활동

1955년경까지 농 집락은 부분 농가 으나 비농가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농 은 특히 도시근교 지 에서 택지화와 겸업화가 진행

됨에 따라 비농가가 농 집락에 증가하며 오늘날까지 농가는 소수 에 

락해 버렸다는 것이 지 않다. 이 게 하면서 생활개선그룹으로 혼주

화사회에 어떻게 응할까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쪽에서 소리를 

걸지 않으면 길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황도 나

타나고 있다. 요리강습회나 발리볼 연습에 비농가의 주부를 하는 사

례도 있다.

그런데 농 지역에서 부녀회 조직은 부녀회, 농 부녀회, 생활개선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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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등의 조직이 있다. 부녀회는 의 국방부녀회 등의 흐름을 따라 지

자체의 하부조직 인 성격을 가진다. 지역의 모든 여성으로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회원은 농가, 비농가를 불문한다. 농 부녀회는 소  농 의 한 

조직이다. 이들에 해 생활개선그룹은 보 소 계통의 조직이라 할 수 있

으나 동료와의 교류, 음식이라는 공통테마가 확실한 자주 인 조직이다. 

그리고 생활개선연구그룹에 들어가면 도시락 반찬만들기나 이불에 솜

넣기 강습회를 하면서 농 여성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

식을 가지게 된다. 한 국의 생활개선연구 회에 참가하여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정보교환을 하면서 된장 만들기를 한다. 이는 스스로 자발

으로 생각하고 자발 으로 행동한다는 당시의 생활개선보 사업의 근

본이념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조직회원은 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각의 목

을 가진 조직이므로 형식상으로는 경합이나 혼란은 생기지 않으나 각 그

룹간 교류가 향후 하나의 과제이다. 재 카미나 가와  요코하마시의 

오오쿠마지구등 공민 을 거 으로 하여 부녀회, 생활개선그룹이 공동으

로 학습회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 에서는 문헌에서 보는 국각지의 생활개선연구회와 보 원의 당

시의 활동을 정리해 둔다. 

그 에서도 재 일본에서 농 의 선진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오

이타 과 이와테 의 생활개선연구그룹에 해 다루어보며 당시의 생활

개선연구그룹 활동과 농 이 어떠한 연 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해 

검토한다. 아울러 구마모토  생활개선보 사업의 조직이나 생활개선그

룹의 황에 해 2007년 5월에 실시한 생활보 원의 인터뷰조사를 

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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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구마모토  생활개선그룹활동

1979년 12월말 재 구마모토  생활연구그룹 연락 의회 그룹수와 

인원수는 11개 지구 503그룹이며 그룹원수는 9,162명으로 구마모토  

농 여성의 생활개선그룹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3> 구마모토  생활연구그룹 연락 의회의 그룹수와 인원수(1979년 12월말 재)

의
회명

담당 
보
소명

단 그룹명 그룹원수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熊포 熊 26 30 31 26 260 321 554 258

宇城 宇城 61 63 68 62 852 839 883 643

玉 玉 21 23 28 27 318 319 380 371

鹿 鹿 47 51 51 27 618 516 486 396

菊 菊 24 24 26 27 273 257 292 289

阿郡 阿 28 38 38 53 538 518 480 480

上益城郡 上益城 45 45 47 37 671 659 660 410

鏡 62 63 62 － 875 815 784 －

芦水区 芦 14 14 14 － 357 337 356 －

球 球 12 13 13 17 141 150 169 202

123 130 125 78 3,425 2,957 4,118 798

合計 463 494 503 － 8,328 7,688 9,162 －

1977년도 구마모토  생활개선그룹 연락 의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사

업내용으로 국이 사회, 구주지역 생활개선 그룹 교환회, 리더연수회, 

제1회  임원회, 생활추진개발 회, 국실 발표 회, 부녀 의회, 

기 지 ｢ 련 소식지｣발행, 계기 단체와의 연락 조 등 다양한 사업

을 활발히 실시한다. 장소도 , 후쿠오카, 동경 등 외부와의 교류가 왕

성해진다. 1977년도 당시 구마모토  생활연구그룹 연락 의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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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다음과 같다.

1979년도 생활개선그룹 연락 의회를 보면 회원이 당시 5,101명으로 

1인당 50엔의 부담 을 내고 있다. 국 의회, 보 의회, 기 지 ｢츠

타｣발행과 더불어 수입 등, 국가나 의 지원보다는 자기부담에 따른 활

동이 활발해진다.

｢공동취사는 1955년부터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청에서 한 것이 

1962년, 1963년. 구조개선사업으로 제1회 구마모토  농업계획이 

생겼다. 농업기본법이 1961년, 당시는 우선 농가사람들의 건강유지

가 농림수산성 정책사업의 목 이었고 달걀을 먹자는 것이 출발

이었다.｣(M씨)

｢지  생각해보면 당시는 칼로리 섭취가 에 편 되었다. 정원

에 채소 등을 키워 균형을 지켜서 먹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구마모

토시 산 주변에서도 담당한 이 있을지도 20여명이 채용되었

다. 어디를 상으로 지도할 것인가로 본격 으로 시작된 것이 생

활개선그룹. 이곳을 집 으로 지도하면 주 로 된다. 이것 

것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달은 무엇을 할 것인가 목 을 가

지고 한 것이 1960년, 1961년.｣(YS씨)

｢가사를 합리 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했다. 움직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공동조리를 해야 한다고. 체

를 재인식하자는 것이 생활개선. 4개의 축을 심으로 움직 다. 하

나의 축은 건강, 2번째는 합리 인 가정경 , 거기에서 시 에 맞는 

청소년육성, 마지막이 인간 계.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운 할 수 없

으므로 4가지를 부 교육하 다.｣(NG씨)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간 계 문제도 있었다. 당시에는 며느리

를 농업노동력으로 생각했다. 목욕 등도 주부는 마지막에 들어갔으

며 이후 모털리제이션이 진행되어 며느리가 차운 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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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벽이 조  변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상하 지만 횡 인 

계도 되었다.｣(NY씨)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랐지만 농림수산성

이 확실하게 각 에 지시를 내려 건강 리 특별사업을 시작하

다. 상은 논농가가 50호, 과수가 50호, 축산이 50호, 채소가 50호 

약 200호를 상으로 건강, 생활, 농작업과 경 , 3가지 방향에서 조

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악하 다. 그리고 경 책을 

진행하 다. 1년간 4개소, 4년간 사업이므로 최종 으로 16개소에

서 실시되었다. 

이를 매년 농림수산성에 보고하 다. 당시는 See에서 시작되어 

Plan, Do로 실시하 다. 효과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 다. 건강

하게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실시하 다. 고령

자의 역할을 해 구조 책사업이라는 것도 시작하 다. 언제나 집

안에서 있으면 은이들에게 반발이 있다. 따라서 마을에서 지 의 

창업이 연계되게 된다. 

이것이 축 되어 지 이 있다. 보 원과 함께 열심히 일해 왔다. 

기에 인상에 남아 있는 것은 혼상제의 간소화로 결혼식도 비용

이 많이 들었다. 새로운 생각으로 필요한 것을 다루고 개선해 나가고

자 했다. 결혼식을 마을회 에서 해도 좋겠네 라고 말한 도 있다.｣

｢아마쿠사라는 농 에서 1959년경 마을회 에서 결혼식을 하

다. 이것은 바로 신생활이며 내가 보 원이 된 것은 25세, 25세인데

도 이 게 큰 요리를 만들고 내가 직  사진도 고. 지 이라도 거

기에 가면 건강한 분들이 그 무렵은 선생님에게 신세를 졌다고 이

야기한다. 이제 나는 잊었지만 된장 가공지도를 한 사람이 건강하

게 지내고 있다.｣(YS씨)

｢1960년 무렵부터 지역형 식생활추진 책은 지  이야기 하는 

지산지소. 오구니와 록본, 성남의 3개소 지역을 결정하 다. 지역에 

있는 것을 학교 식으로 제공하여 추진해도 감자와 양 정도 밖에

는 할 수 없다. 지역 감귤을 배 하려 했으나 크다 작다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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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부 구마모토 시장에서 사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감자

와 양 만으로는 농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 휴경밭에서 만든 된장만

이라도 제공하자는 이야기가 되었으나 사업 그자체가 그해에 끝나 

좀체 할 수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당시 지역 정장들이 지역농산

물을 가공해 달라는 요청이 재의 지산지소나 지역형 식생활로 이

어진다.｣(NG씨)

｢지역의 산직활동과도 연계되어 도시와 교류도 시작하게 되고 

보 원도 1농가 1농가씩 갈 수 없어 생활개선그룹을 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생활개량보 원은 재는 보 원으로 이야기 하지 않

지만 구마모토 의 경우 특히 엄격해져 보 센타에 한사람씩 정도 

밖에 없어졌다. 보 원은 재는 지역진흥국내의 개량보 과에 있

으나 지역에서 어느 쪽이 상 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양

사가 보 원으로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더 어려

워졌다. 헬시 메이트가 등학교에서 지산지소를 하는 등 이 에는 

보 원이 해왔지만 지역에 보 원이 들어오지 않게 된 것이 재의 

상황. 헬시 메이트는 시정 에서 교육을 받아 활동이 활발하다.｣

｢2000년도에 식생활지침이 생겨 핼시 메이트의 활동이 활발해졌

다. 보 원은 지 도 직  농가에 간다. 보 원 수가 어 한사람으

로 그 지역을 부 담당한다. 

원래 보 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다.｣

2.5.3. 야마구치 의 생활개선보 사업

도도부 의 농업진흥계획에는 생산면만 시되고 농가나 농 여성의 

생활면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래는 야마구치 의 보 조직의 변

화추이인데 야마구치 의 보 조직은 역체제를 취하지만 지구제에 

따라 농민과의 이 소원해져 보 체제가 될 수 없다라는 평가로 13 

보 소 30지소라는 체재를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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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보 사업의 발족당시 생활개량보 원은 불특정 다수의 농업

인을 상으로 계몽활동을 진행하 다. 그러나 ① 넓고 얕은 활동으로는 

생활개선의 효과를 올리기 어렵다는  ② 후의 농 에서 생활개선의 

문제해소에서 개개의 농가보다 집단이 좀더 효과 이었다는  ③ 집단

에서 배워가며 농업인의 주체성을 가지도록 할 것 ④ 소수의 생활개량 

보 원이 다수의 농업인을 상으로 하여 지도하는 것은 집단화의 방법

이 효과 일 것 등으로 농업인을 집단화(그룹화)하여 지도하는 활동방법

을 악하게 된다.

이 게 하여 탄생한 생활개선실행그룹은 농산어 에서 가까운 생활문

제해결을 공통목표로 하여 로젝트 활동을 실시하는 실천집단이며 지역

의 생활개선활동의 선구  역할을 다해 왔다. 그룹 규모는 문제의 공통

성, 화나 공동활동의 용이성에서 평균 1그룹 15명 정도로 구성된 소집

단이다. 하나하나의 생활개선실행그룹은 시정 , 농업개량보 소의 할

구역, 도부 , 국에서 단계별로 모여 연락연구회를 조직하 다.

한 일본 농업연구소 ｢생활개선보 사업에 하여｣ 농업 황 조사보

고서에 따르면 생활개선그룹은 본래 스폰서를 갖지 않는 자발 인 동료

집단이라는 , 상부상조나 리더가 집단에 미치는 향의 요성은 집단

의 운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2.5.4. 오이타 의 생활개선그룹 활동

오이타 은 일 일품운동이나 농가민박, 수학여행 방문지 등 농

의 선진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오이타 의 농 여성이 후부터 

재까지 어떻게 생활개선운동에서 지역활동을 해오고 있는가를 시 의 다

양한 환경이나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1976년 일본농업연구소의 ｢농업 황조사｣보고서의 생활개선보 사업

에 따르면 당시 오이타 의 생활개선개량 보 원은 36명으로 타 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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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균연령이 고 활동의욕도 강하 다. 생산과 생활의 조화에 따라 

건강하고 밝은 농가생활의 확립을 목표로 한다.

농업개량보 소는 12개소로 98,000호의 농가에 해 생활개선그룹 

338개, 고령자그룹 26개, 은 부녀회 30개로 조직이 응하고 있다. 

1978년 무렵의 아지무(  우사시)의 농업은 이 주요 수입원으로 10년 

에 개발한 포도밭이 있다. 호수 2,880호  농가는 2,249호, 이  

업농가가 394호로 국평균보다 업율이 높다. 이것만으로 농작업은 

여성에게 부담을 주어 건강장해가 문제가 되었다. 

정에는 생활개선실행그룹이 11개 있는 참가자는 106명이다. 한 40

세까지 농가의 은 부녀자가 만든 은 부녀회도 있어 가정 리지식향

상, 체력만들기, 문화 ․사회  활동 등을 해왔다. 남향지구에서는 부

녀회 85명, 생활개선그룹 15명, 은 부녀회 12명이 건강 리, 식생활 

개선, 요리강습, 농산물 가공 등의 연수를 실시하 다. 활동거 인 ｢부녀

의 집｣은 세 가 분담 을 내고 국가와 정에서 조성을 받아 등학교

의 낡은 숙직실을 개조, 확장하고 림서가 건축자재를 기부하고, 지역 

소방단이 당담하 다.

2.5.5. 이와테 의 생활개선그룹과 지역활동

오이타 과 마찬가지로 최근 농가민박이나 워킹홀리데이에 따른 마을

만들기나 농 으로 유명한 이와테 에 있어서도 생활개선운동을 통

한 농 여성의 지역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야나기다 쿠니오의 ｢토오노 이야기｣(1910년)으로 알려진 이와테  토

오노시는 총인구 약 32,000명, 60%가 농가로 논이 약 2,000헥터, 밭이 

1,000헥터, 과수원과 뽕나무밭이 200헥터, 목 지가 약 700헥터로 농

업조 생산액은 59억 엔  이 25억 엔, 담배가 17억 엔이다.

이곳은 부녀회 ｢제비꽃회｣가 활동하며 구 청세(아오사세)마을의 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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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서 1973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계기는 지역 마을회 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때까지 마을에서는 각호를 돌며 하는 것이 례 으나 지역 

농가 25호가 출자하여 자력으로 집회시설을 만들었다. 이 공민 에서 우

선 여성 18명이 건강문제를 공부하려고 제비꽃회를 만들어 요리강습회 

등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 여성들의 자주 인 움직임은 차 주

변에 되고 자주 인 그룹이 많이 생겨났다. 

아울러 1977년에는 이들 그룹이 모여 ｢사회생활연수그룹 의회｣가 

결성되었으며 토오노시 담당 생활개량보 원은 여성 한사람이었다. 궁수

마을에는 1959년 4월에 설립된 여성그룹 ｢미토시회｣가 있어 그룹 만들

기를 계기로 역시 농번기의 과로로 병원에 다니는 여성이 많아 가사노동

의 경감과 건강증진에 한 심이 많아졌다. 

호에서 실시한 공동취사는 여성의 휴식시간확보로 연결되었다. 한 

지역에 생활개선센터가 생긴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룹활동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이와테  생활개선그룹의 활동내용

연 도 과제 성과

1959～
1964

•공동취사, 공동작업에 따른 농번 
기의 건강 리

•가계부 기록과 자 채소의 계획
재배

•가사노동의 경감에 따라 축 된 피로
가 없어지고 농작업이 수월해졌다

•공동취사 호참가
•매월 1회 휴식의 날을 정했다

1965～
1974

•농번기의 건강 리
•침구의 개선일용품의 공동구입에 

따른 가계비의 약과 생활자
의 확보

• 압 정 등에 따른 호 건강 리 의
식을 높인다

•볏짚 이불을 없애고 볏짚 매트만들기
로 침실개선 

•일용품의 연간필요량을 알아서 필요없
는 구매가 없어졌다

•공동구입 수익으로 그룹원의 수공 만
들기로 방석을 센타에 기부

•마을 환경미화를 해 냇가, 센터청소, 
화단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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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과제 성과

1975～
1976

•행사식을 재 하고 어린이들에게
농 의 장 을 한다

•농가다운 수공의 식생활 실천

•설날행사에 떡을 만들어 고령자나 어
린이, 3세 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채소를 재인식하게 된다
• 심식사 간식, 토산품으로 떡을 만들 

어 이용
•타그룹에 떡만드는 방법을 소개
• 의 재인식, 소비확 연구

자료: (재) 일본농업연구소 1979 ｢농업 황 조사보고서｣, 생활개선고 사업에 하여, P43.

한 생활개량보 원과의 력도 긴 해졌다. 이와테 에서는 농업개

량보 소가 17개소 있으며 각 보 소에서는 최소 2명 경우에 따라 5,6

명의 생활개량보 원이 배치되었다. 총수는 69명으로 시정 수이 62개

인 을 감안할 때 략 1시정 에 1명 비율로 충족되며 산간부 등의 25 

시정 에서는 주재제를 취하 다. 이 때문에 농업개량보 원, 생활개량

보 원과 지역과의 일체감이 강하다. 

마을의 생활개선운동의 거 은 공민 (우리나라의 마을회 ) 등의 집

회소로 아래 3,400개 마을의 53%는 공민 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비율은 국 으로 보아도 높다. 생활개선그룹 등의 활동에 해서는 이

들 공민  등의 활동거 의 여부가 요한 핵심이 된다.

2.6. 생활개선활동이 농 지역개발에 기여한 활동사례

국 보 센터에 력을 얻어 2006년에 실시한 ｢농 여성의 창업활동 

실태조사 개요｣에 따르면, 2005년도의 농 여성이 하는 창업수는 국

에서 9,050건이며 이  그룹경 이 64%를 차지한다. 활동내용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이 75%, 아침시장 등에서 매, 유통이 44%

를 차지하며 음식과 련된 창업이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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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 여성이 하는 창업활동내용

조사연도 농업생산 식품가공
식품이외
의 가공

매
유통

도시와의 
교류

서비스
사업

기타 불명

2005
1,421
(15.7)

6,816
(75.3)

343
(3.8)

3,999
(44.2)

995
(11.0)

55
(0.6)

42
(0.5)

7
(0.1)

2006
1,259
(14.5)

6,436
(74.3)

350
(4.0)

3,981
(45.9)

955
(11.0)

54
(0.6)

39
(0.4)

11
(0.1)

자료: 농림수산성 구주농정국 2007년 내부자료

매 액을 보면 연간매상 300만 엔 미만이 59%를 차지하며 규모는 

세하며 1,000만 엔 이상은 년도에 비해 60건 증가하 다. 그룹경  

구성원수는 10명 이하 그룹은 3,032건으로 체의 53%이다. 법인화로

는 344건으로 체 4%이며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 농사조합법인이 많

다.  여성기업(창업)가수의 상  10도도부 은 아키타 (439), 미야기

(407), 구마모토 (375), 이와테 (355), 니가타 (332), 후쿠지마

(324), 치바 (321), 홋카이도(317), 야마가타 (315), 오이타 (309)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 활동 그룹수는 다음과 같다.

<표 6> 고령자 활동그룹수(60세 이상)

조사연도
그룹수 합계
(60세 이상)

주로 
생산․가공
․ 매활동

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주로 노동력 
보완 활동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주로 농작업 
체험지도화

롱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기타 활동을 
한 그룹수
(60세 이상)

2002 6,177 4,362 213 142 1,460

2003 6,486 4,525 216 149 1,596

2004 6,537 4,635 189 124 1,587

2005 6,135 4,475 108 106 1,446

(b)/(a) 93.9 96.5 57.1 85.5 90.9

자료: 농림수산성 구주농정국 2007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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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내 각지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표 인 사례에 

해서는 문헌을 참고로 하여 이들 지역활성화와 련된 특징은 1980년

에 들어서면서 자원 사로 복수그룹이 연계한 활동이 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이다. 를 들면, 아마쿠사군 아리아 정(  아마쿠사시)에

서는 생활개선그룹, 노인회, 청년단 등이 연계하여 택배를 실시하 다. 

노인회에서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특산품인 감귤재배를 비롯하여 택배편

에 장식이나 나무 잠자리를 넣어 소비자에게 고향의 마음을 달하고

자 하 다. 청년단은 설용 장식을 수받아 보육원의 원아들은 종이나 

도토리 기를 하 다. 농가에서는 스스로 주변에 있는 자원에 해 

수입 확보와 연계하 다.

한 마시키군 세이와무라(  야마토정)에서는 과소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조건을 살린 농림업의 진흥을 꾀하기 해 마을, 농 이 심이 되

어 ｢지역의 독특한 음식의 고향만들기｣의 활동이 실시되었다. 소비자와

의 계를 강화하기 해 도시부의 생 과 연계하여 우유, 농산물, 가공

품 등을 직 하고 소비자를 하여 장에서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

다. 한 지역의 농산가공그룹이 하는 수공 스토랑 경 도 실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시키군 야메쵸(  야마토정)의 유목 지구는 내에서도 

유명한 유자 산지 으나 20～60 의 농 여성 16명이 자 을 출자하여 

농업개량자 의 융자를 받아 가공공장과 직 장을 건설하 다. 에는 

밭에 버려졌던 2 품도 가공품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었다.

2.6.1. 특산품 만들기 활동이 지역에 미치는 향

이들 사례에서 한가지 알 수 있는 은 지역자원이나 농산물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지역내에서나 도시주민과의 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

시함에 따라 지역이 활성화되고 농가생활이 향상된 이다. 한 지역성

을 살린 농산가공이나 농가 스토랑은 농 여성이 담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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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마을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래하 는데 우선 그

룹으로 활동함에 따라 조성을 꾀한 , 둘째, 겸업화, 고령화가 진행되

면서 여성이나 고령자의 기술이 활용된 , 셋째 지역농산물에 부가가치

를 붙임에 따라 농가소득이 향상된 , 넷째 가공소 등이 지역의 고용창

출에 기여한 , 다섯째, 제1차 산업이 유지되고 유휴지가 해소된  등

이다. 농가나 농 여성, 후계자는 자 심을 가지게 되는 등 의식개 과 

연결된 도 무시할 수 없다.

2.6.2. 생활개선 그룹활동과 농 여성이 하는 농 지역개발

농 여성의 그룹활동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요한 것은 리

더 문제이다. 

리더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을까. 구체 인 사례로 야마구

치  어느 마을의 그룹리더인 A씨를 소개한다. A씨 그룹은 1960년에 

13명의 은 주부로 결성된 활동경력을 가진 역사 깊은 단체이다. 이 그

룹이 있는 지역은 감귤 만들기가 활발하지만 생활이 어렵고 남성은 부

분 일자리 때문에 외지로 나가 있으며 농 여성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모두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해서 A씨가 리더로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시작하 으나 A씨는 리더로서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이야

기 하고 있다.

｢당시에는 모임자리에서 말없이 들었으나 돌아와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항상 있었어요. 이러한 풍습을 없애기 해 7년

이 걸렸지요. 그 사이 리더역할을 하던 나는 내자신을 엄격히 하여 

회원에 해 배려하는데 힘썼습니다. 우리들은 지 까지의 활동을 

통해 창의를 살리지 못한 농업의 장 이나 강 을 알게 되었어요. 

그룹 활동은 반복하더라도 반드시 경험이 진보를 만들어 내었어요. 

경험은 힘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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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 이 있는 시의 그룹리더인 B씨 그룹은 1973년 3월에 18명의 

주부로 발족하 으며 활동경력은 비교  짧다. 고교시 부터 청소년 단

체활동을 해온 B씨 자신은 30 로 단체 에서 가장 다. 은 리더와 

회원들 사이에는 신뢰감과 조의 친화 계가 생겼다. 오이타 에서는 

실질 으로 집단지도성이나 장로제에 따라 마을순회 단체가 운 되고 보

원의 지도를 받고 부엌개선 등도 실시하 다.

3. 결  론 

일본 생활개선사업은 1948년부터 시작되어 반세기 이상이 경과하 으

며 이 사이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산업사회로 속히 어들었다. 

재 일본 각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농   지역개발과 련

된 다양한 활동은 1950년  생활보 원의 농가 장지도와 이를 토 로 

1960년 부터 70년 에 시행된 로젝트 사업에서 장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 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생활개선보 사업이 농 이나 농 지역개발에 미치고 있는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농 여성의 소득확보를 통한 부업

이 시 으로 변화하면서 생산, 가공식품, 농가 스토랑과 같은 도농교

류시설이나 서비스 산업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다.

둘째, 농가생산단체와 JA 등의 련기  등의 지역경 체와 결합된 

형태로 이러한 형태는 마을만들기 등 지역 인 운동으로 개되며 규

모 마을 심으로 개된다는 이다. 셋째, 생활개선보 원들의 국가정

책사업과 개인농가를 매개해주는 간그룹이 정책과 장의 지속성을 동

시에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다. 

넷째, 생산물을 심으로 출발하여 농가경  다각화라는 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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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가공, 가공에서 농가사업으로 차 농가의 산업이 세분화, 다양

화 되고 있다는 에서 농가 산업이 도시산업의 형태와 차이를 좁 가고 

있다는 이다. 다섯째, 농가산업의 활성화는 도시산업과 달리 지역에 

토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책의 지속 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다.

일본의 생활개선사업은 향후 우리나라 지도사업에서 장과 정부, 농

업인의 트 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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