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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정비사업의 재정정책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전망 및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the Prospects and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Project Promotion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Financial Policy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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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bout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the financial policy changes. A total of 141 local government officials were surveyed on the priority, the current status of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project and Small drainage improvement project had generally high priority, while 
Support projec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project, and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had low prior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block grant system,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had often been conducted by 
collecting opinions from local residents. The officials in charge of local governments recognized that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were reduced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project potential site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most of the surveys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cities and provinces was strengthened. In addition, respondents most needed to improve the 
subsidy rate and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cases requiring differential support to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and to suggest differentiated projects for each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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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농업을 지금의 수준으로 이끌어 온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꾸준한 투자이며,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식량 안보라는 국가 목표하에서 쌀 농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Eun and Bae, 2017).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1960년대까지는 농업용수개발 중심에서 1970년

부터 광역종합개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1980년대 후

반부터 경지정리사업, 1990년대 이후 밭기반정비사업과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사업의 비중이 이동해 왔으며, 2000

년대부터는 재해대비 관련 기반정비가 강조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개선⋅수리시설개보수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

다 (Kim, 2011; Kim et al., 2014; MAFRA, 2016; MAFRA and 

KRC, 2017a, 2017b).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아울러 효율성 높은 농업경영을 실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농지의 확대 및 생산량 증대의 목적으로 진행되

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2000년에 들어서 사업 시행 기관

의 통폐합과 재정지원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1998년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통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며, 광복 이후 농업생산기

반정비사업을 수행해 온 세 산하 기관들 (농지개량조합, 농지

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을 통폐합하여 2000년 농

업기반공사를 출범하는 등 기관 변화가 이루어졌다 (Lee, 

2004). 농업생산기반정비 (생산기반조성 및 기계화)에 대한 

투자는 농업분야에 대한 총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90년대 2조 

원 가까이 상승 (농식품부문 예산의 20% 수준)하였으나 2000

년대 들어서는 비중이 축소되었다. 과거 용수개발 (관개개선), 

경지정리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영농편의 증대 등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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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의 자부담이 있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적극적

으로 추진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논 등에 대한 기반정비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 소규모 지역만이 사업 대상지로 남아 

있어 단위사업비의 증대와 사업성과 미흡 및 농업 수익성 감

소 등으로 100% 정부 지원 생산기반정비에 대해서도 농업인

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MAFRA and 

KRC, 2013).

최근 들어 쌀 생산과잉, 기후변화 대응, 고령화 시대 등 시

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업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전망과 함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

요성이 있다. 사업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

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토지 소유자 등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이 시행자가 되며,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회계의 변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일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는 세부사업으로 2005

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 포함)에 편

입되어 시행되고 있다(Lee and Kim,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특회계로 편성되는 등 재정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지특회계 사업 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우선순위, 추진 주체 및 체계, 추진현황 등 포괄보조제도 도입

에 따른 변화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현행제도에서 개선

되어야 할 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설문조사 개요

1.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농업기반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다가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회계)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

계 (지특회계)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국고 80%, 

지방비 20% (도 10%, 시⋅군 10%)의 지원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지특회계 내 농업기반정비 관련 사업은 생

활기반계정의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에 속해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국고 보조율 80%의 시⋅도

자율편성 포괄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을 포함한 대구

획경지정리,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시⋅군수리시설개

보수, 소규모배수개선 등이 해당되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은 국고보조율 70%의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이 

해당된다.

지특회계는 포괄보조금제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과거 국

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시

에 지역개발계정 내 200여 개 세부사업을 20여 개의 포괄보조

사업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이로써 중앙정부는 관련 사업들

의 중복성 제거를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사업 선택의 자율성과 권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특회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강화, 지자체의 사업 운영결과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 

등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지특회계의 도입으로 다양한 지역

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만큼 지자체 담당자의 현황 인

식과 향후 제도적 보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

적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Account Project Detail Project Remarks

Livelihood bas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Field infrastructure maintenance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Support of the basis for growing field crops in 

the rice paddy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Drainage improvement

Voluntary 

organization by 
Si-Do

Agricultural and fishery 
development

 Surface water reinforcing development

 Small scale water development
 Mechanized farm road

Voluntary 

organization by 
Si-Gun-Gu

Table 1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by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audit finance (2016, Sejong and Jeju account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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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대상 및 내용

설문조사는 시⋅군 지특회계 사업 중 농림수산분야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농업기반정비사

업 분야의 사업 우선순위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141

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응답자의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

과 같다. 

설문대상은 시⋅군 지특회계 사업 중 농림수산분야 사업 

담당자 (시⋅도 및 시⋅군 담당자)이며, 괄호안의 수치는 응답

한 지자체 담당자 중 시⋅도 담당자 수이다 (Table 2). 설문의 

주요항목은 농림수산분야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내역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주체 및 체계,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농

업기반정비사업 기획 및 집행 증감 여부와 사유,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시 변동된 사항과 향

후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농업기반정비사업별 우선순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대

구획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한 각 시⋅도별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는 Table 3과 같다. 괄호안의 수치는 지역 내 전체사업 중 해당

사업 우선순위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00군

의 경우 5개 사업 중 우선순위를 2위로 표시할 경우 40%, 1위

로 표시할 경우 20%로 환산한 결과이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대부분의 시⋅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이 활발

히 추진되고 있는 강원, 전남,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밭기반정비사업

의 최근 사업 추진실적이 미약한 경기, 충남의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추진실적과 설

문조사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즉, 지

자체 담당 공무원의 우선순위 인식에 따라 내역사업이 추진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되며, 지역별 농업생산기

반환경의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진 주체 및 체계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진 주체 및 체계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와 추진방식에 대

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Gangwon Kyeonggi Kyeongnam Kyeongbuk Jeonnam Jeonbuk Chungnam Chungbuk Jeju Metropolitan Sum

9
(1)

12
(2)

18
(-)

24
(1)

19
(-)

15
(1)

15
(-)

13
(-)

2
(1)

14
(4)

141

Table 2 Number of survey respondents

Project
Gang- 
won

Kyeon- 
ggi

Kyeong-
nam

Kyeong- 
buk

Jeonnam Jeonbuk
Chung- 
nam

Chung- 
buk

Jeju
Metro- 
politan

Suppor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Rank 5 4 5 4 2 5 3 5 - 5

% (92.0) (90.0) (69.3) (78.2) (66.7) (76.0) (59.1) (88.6) - (80.0)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Rank 4 3 4 5 5 4 4 4 - 4

% (72.2) (64.7) (64.3) (83.6) (93.3) (74.3) (70.0) (78.5) - (74.6)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Rank 1 4 2 2 1 2 5 3 1 2

% (27.1) (90.0) (56.3) (49.4) (61.7) (51.7) (70.6) (75.5) (33.3) (52.8)

Small drainage 

improvement

Rank 2 2 3 3 4 3 1 2 2 3

% (53.3) (60.0) (61.7) (59.5) (74.8) (53.1) (51.7) (46.8) (66.7) (69.0)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Rank 3 1 1 1 3 1 2 1 3 1

% (66.3) (53.3) (39.3) (41.0) (67.9) (43.2) (53.8) (40.7) (100.0) (41.8)

Table 3 Results of priority for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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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주민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담

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 

사업의 결정과 추진방식에 대한 항목의 경우, 절반 정도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3.5%),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담

당 부서 또는 기획부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결정 및 추진되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0%).

3.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증감 여부 및 사유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획 및 집

행의 증감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논의 밭작물 재

배지원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규

모 배수개선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사업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

보면 (Table 7) 포괄보조금 제도하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으

로 사업 가능 대상지구의 감소, 계획지구 주민 동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논의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사

업 가능 대상지구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수

리시설개보수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지방

비 부족에 따른 재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Division
Gang-
won

Kyeon- 
ggi

Kyeong-
nam

Kyeong-
buk

Jeon- 
nam

Jeon- 
buk

Chung-
nam

Chung- 
buk

Jeju
Metro- 
politan

Sum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11.1 25.0 11.1 4.2 10.5 - 20.0 7.7 - 21.4 11.3

Local council - - - - - 6.7 - - - - 0.7

The official in charge 33.3 16.7 33.3 - 21.1 20 6.7 - - 21.4 15.6

A Local resident 66.7 66.7 55.6 95.8 73.7 73.3 73.3 92.3 100.0 57.1 74.5

NGO - - - - - - - - - - -

Etc. - - - - - - - - - - -

Overall response rate 111.1 108.4 100.0 100.0 105.3 100.0 100.0 100.0 100.0 99.9 102.1

※ Totals can exceed or fall below 100% due to multiple responses or non-responses

Table 4 Decision Influence o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s (%)

Division
Gang-
won

Kyeon- 
ggi

Kyeong-
nam

Kyeong-
buk

Jeon- 
nam

Jeon- 
buk

Chung- 
nam

Chung- 
buk

Jeju
Metro- 
politan

Sum

The department conducts 
projects based on related 

laws, plans, etc.

33.3 8.3 33.3 4.2 42.1 13.3 20.0 23.1 50.0 35.7 23.4

The department conducts 
projects based on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22.2 33.3 22.2 29.2 15.8 6.7 33.3 7.7 50.0 7.1 20.6

Decision and execution 
based on the willingnes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11.1 8.3 5.6 4.2 5.3 6.7 6.7 - - - 5.0

Decision and promotion 
based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44.4 50.0 44.4 66.7 42.1 73.3 40.0 69.2 - 57.1 53.9

Etc. - 8.3 - - - - - - - - 0.7

Overall response rate 111.0 108.2 105.5 104.3 105.3 100.0 100.0 100.0 100.0 99.9 103.6

※ Totals can exceed or fall below 100% due to multiple responses or non-responses

Table 5 Decision and promotion method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maintenance pro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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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은 

대상지구의 감소,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지방비 부족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실적 감소로 연결되는 것

으로 파악된다.

4.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변화 및 개선사항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시 달

라진 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시⋅도의 영향력이 강

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 사업추진 절차의 복잡화, 중앙정부의 영

향력 증대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에

서는 보조율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차등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ivision
Suppor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Small drainage 
improvement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Increase 9.9 6.4 14.9 22.0 41.8

Decrease 7.1 22.0 14.2 12.8 12.8

No difference 36.9 34.8 43.3 44.0 34.8

Etc. 7.1 7.8 5.7 2.8 0.7

Overall response rate 61.0 71.0 78.1 81.6 90.1

※ Totals can exceed or fall below 100% due to multiple responses or non-responses

Table 6 Increase / decrease of the project planning and execution of project after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s system (%)

Division
Support of cultivation 
basis for upland crops 

in paddy

Large scale land 

readjustment 

Upl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Small drainage 

improvement

Irrigation 
facilities 

renovation

Duplicate execution of 
similar projects

2.1 - 2.8 0.7 6.4

Lack of financial resources 
due to lack of local funds

7.1 12.1 13.5 18.4 20.6

Decrease in project potential 
sites

12.1 19.9 17.7 9.2 7.8

The weak will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1.4 1.4 2.1 2.8 2.1

Difficulty in obtaining 

consent of local residents in 
affected areas

6.4 7.8 9.9 6.4 9.2

The weak will of the official 

in charge for overworks 
0.7 1.4 3.5 43. 4.3

Etc. 9.2 9.2 9.9 10.6 8.5

Overall response rate 39.0 51.8 59.4 91.1 58.9

※ Totals can exceed or fall below 100% due to multiple responses or non-responses

Table 7 Reasons for the decrease of the project execu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s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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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지특회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기반정비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업에 대

한 인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담당 공무원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진 

주체 및 체계, 추진현황 등 포괄보조제도 도입에 따른 농업기

반정비사업의 변화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특회계 편입 농업기반정비사업 중 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이후 지특회계 편입 농업기반정비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인 시행실적이 감

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실적 감소의 이유에 대하

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비 부족에 따른 재원 부족을 

우선적인 이유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사업 가능 대상지구의 

점진적 감소를 주요 이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 시 기존보다 추진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시⋅도

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기

반정비사업에서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담당 공무

원은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포괄

보조금제도 하에서 보조율 향상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의 담당 공무

원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감소 이유 등에 대한 인식에

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별화된 

농업기반정비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Division
Gang-
won

Kyeon- 
ggi

Kyeong-
nam

Kyeong-
buk

Jeon- 
nam

Jeon- 
buk

Chung- 
nam

Chung- 
buk

Jeju
Metro- 
politan

Sum

Simplification of the 

project execution 
process

22.2 16.7 22.2 33.3 26.3 6.7 20.0 38.5 100.0 28.6 25.5

Complication of the 
project execution 

process

- 33.3 5.6 12.5 21.1 26.7 26.7 15.4 - 7.1 16.3

Increase in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55.6 - 50.0 45.8 21.1 40.0 40.0 30.8 - 42.9 36.2

Increase in influence 
of central government

- 33.3 16.7 4.2 26.3 20.0 6.7 - - 7.1 12.8

Etc. 22.2 8.3 11.1 4.2 5.3 6.7 - - - 14.3 7.1

Overall response rate 100.0 91.6 105.6 100.0 100.1 100.1 93.4 84.7 100.0 100.0 97.9

※ Totals can exceed or fall below 100% due to multiple responses or non-responses

Table 8 Changes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execu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s system (%)

Division
Gang-

won

Kyeon- 

ggi

Kyeong-

nam

Kyeong-

buk

Jeon- 

nam

Jeon- 

buk

Chung- 

nam

Chung- 

buk
Jeju

Metro- 

politan
Sum

Increase in subsidy 
rate

66.7 41.7 66.7 62.5 79.0 40.0 53.3 53.9 100.0 42.9 58.2

Differential subsidy 
rate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22.2 25.0 27.8 33.3 15.8 53.3 33.3 23.1 - 50.0 31.2

Etc. 11.1 25.0 5.6 4.2 5.3 6.7 6.7 7.7 - 7.1 7.8

Overall response rate 100.0 91.7 100.1 100.0 100.1 100.0 93.3 84.7 100.0 100.0 97.2

※ Totals can exceed or fall below 100% due to multiple responses or non-responses

Table 9 Improvements in the block grants system for efficient execut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



배승종⋅김대식⋅김수진⋅김성필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61권 제5호, 2019 • 55

농업기반정비사업은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

라 2020년 예산부터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다시 

한번 사업 추진체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이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관한 후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추

진 전략 역시 향후 재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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