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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산업 협력은 북측의 관심 분야

인 동시에 소강 상태의 남북 관계 개선

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점에서 실

현 가능성과 정치·경제적 의의가 충분하다

고 하겠다. 최근 북측은 2 차례에 걸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남북 당국자간 어업 협력

회담‘을 공식 제의한 데 이어, 북한 동해 어

장의 일부를 일정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하

였다. 9.11 테러 사건 이후 비록 지금은 북미

및 남북 관계가 소강 상태에 있어 진전이 없

지만, 그 당시 남북 양측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 접촉 협의를 거치기로 하였으며 민간

선박들의 상호 영해 통과 허용 문제도 협의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 9 9 9년 6월에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꽃게잡이를 위해 영해를 침범한 바 있었고,

2 0 0 0년 2월에는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회

(전어총)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

련)은‘민간 어업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

결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수산업 분야의 남

북 협력은 협력 장소가 특정 해역에 한정되

어 인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상 오염 부담도 없는 편이며, 경

우에 따라서는 어장 및 자원 관리 명분 등을

내세워 생산 활동을 통제하기에 유리하다는

북측의 정치적 의도도 내포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협력에 따른 원재료 등의 추가 부담

이 없는 데다가, 노동력 제공 및 어장 대여를

통한 외화 획득의 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목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 )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수산업 및 현

재까지의 남북한 수산업 협력의 실태와 문제

점을 살펴본 후 장단기 남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북한의수산업 정책과 행정체계

수산업 정책추이

북한은“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

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

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화, 생산의 극대

화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을 수산 정책의 기

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수산

북한의 산업(Ⅸ) : 수산업

홍미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前통일정보신문기자

남

1) 홍순직(2001. 11. 15),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제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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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

의 주된 공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 제품 수

출이 미비한 북한 경제에 있어서 외화 획득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으

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수산업 정책을 일반적인 경제 개

발 계획과 연관하여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5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증산 노

<표 1> 북한의 수산업정책 변화 추이

특정 사업 계획 주요 수산 시책
수산물 생산

목 표 실 적

-국민경제 2개년 계획
( 1 9 4 5∼5 0 )

-경제부흥 발전 3개년
계획( 1 9 5 4∼5 6 )

-제1차 5개년 계획
( 1 9 5 7∼6 1 )

-제1차 7개년 계획

( 1 9 6 1∼7 0 )

*계획 기간 3년 연장

- 6개년계획( 1 9 7 1∼7 7 )

*계획 기간 1년 연장

(완충기)

-제2차 7개년 계획
( 1 9 7 8∼8 4 )
* 1 9 8 4∼8 6 :조정기
-사회주의건설 1 0대 전
망 목표 발표( 1 9 8 0 )

-제3차 7개년 계획

( 1 9 8 7∼9 3 )

-제2차 7개년 계획의

목표 크게 미달 시사

-수산 생산 활동 국유화와 수산 관리기구 정비

-선박, 조선소, 어구 생산 공장 신설

-천해 양식 사업 육성

-수산업의 국유화

-어업 생산 기반 강화

-어선 장비의 근대화 추진

·범선의 동력선 완성

-원양 어업 확대 정책

-천해 양식 어업 개발

-과학적 어로체계 확보

·어로 장비의 자동화, 반자동화

-양식 및 원양 어업 기반 확충

-어선의 대형화와 현대화 추진

·1만 톤급 가공공모선 건조, 3,000톤 급

트롤어선 및 대형 냉동 운반선 건조 등

-가공 및 보관 시설의 강화

-수산 행정체계 및 제도 정비( 1 9 7 8년)

-어선의 대규모화, 만능화 추진

-천해 양식 어업 기술 고도화

-인공 종묘 생산 방류

-수산업의 현대화, 과학화 실현

-양식 어장의 적극 조성과 양식 다양화

-원양 어업의 육성

-각종 수산 가공업의 종합 육성

-초선 공업 기지 건설

-기르는 어업의 적극 육성

1 9 6 5년: 

6 5만 톤

1 0 0∼1 2 0

만 톤

1 6 0∼1 8 0

만 톤

*어류:

2 7 0만 톤

1 9 8 4년:

3 5 0만 톤

*어류:

2 7 0만 톤

1 9 8 9년:
500 만 톤
( 1 0대 전망

목표)
1 9 9 3년:

1 . 1 0 0만 톤
( 3차 7개년

목표)

1 2 . 2만 톤

1 9 5 7 : 5 8만 톤

1 9 6 0 : 6 9만 톤

* 1 9 6 2년 어획 8 0만

톤 계획

8 4만 톤

(한국추정)

1 6 0만 톤

(1977.12 발표)

*물고기:

1 3 0만 톤

3 5 0만 톤

(북한 발표)

*어류: 165만 톤

(통일원 추정)

1 9 8 9년: 

2 1 9만 톤

(국토통일원 추정)

1 9 9 3년: 178만 톤

자료: 남성욱(2001. 4. 24),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향후 남북 수산 협력 방안,”「남북 수산 협력 세미나」제2주제,

통일농수산포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60~63쪽.

제1단계
( 1 9 4 7 ~ 6 0 )

제2단계

( 1 9 6 1 ~ 7 0 )

제3단계
( 1 9 7 1 ~ 7 7 )

제4단계

( 1 9 7 8 ~ 8 6 )

제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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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도 불구하고, 목표량과 실제 생산량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4단계에서는

1 9 8 4년 생산량이 목표량의 약 5 3 %인 1 6 5만

톤 정도였으나, 제5단계의 1 9 9 3년에는 목표

치의 3 6 %에 불과한 1 7 8만 톤에 그치고 말았

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제난의 악화

로 생산량은 1 9 6 0년대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선박의 노후화와 부품 부족, 연료

부족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에는 연근해 어업의 부진을 만회하고 부

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양어 사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는데, 양어 사업의 과학기

술과 다양한 요리개발에도 힘쓰고 있다.2 )

1 9 9 7년 6월 김정일 총비서가 황해남도 용

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이래, 과학원 수산과

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

식 어종의 개발 및 보급에 주력하고 각지의

연못, 호수, 하천 등을 이용한 양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수산자원 조성

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1997. 7), ‘물

자원법’(1997. 8), ‘바다오염방지법’( 1 9 9 7 .

12) 및 양어법(1999) 등 관련 법규를 연이어

제정하였다. 

1 9 9 8년에 들어 평안남도 온천군 행정경

제위원회는 수자원 보호 대책과 수산자원 증

식 사업을 벌였다. 양강도내 공장·기업소들

은 164 개소에 총 40 정보 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하였고, 개성시와 배천군에서는 6 정보

의 양어장을 건설·보수하였다. 1999년 3월

에는 어부절을 맞아 동·서해의 수산사업소

와 연안 양식사업소에서 수산물 생산에 주력

하고 있다. 2000년 5월 9일에는 김정일 위원

장이 열대메기공장을 방문하여 열대메기에

대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선진 방법을 적

극 수용할 것을지시하였다. 2000년및 2 0 0 1

년 신년사에서도 식량 해결을 위한 역점 사

업으로 감자 농사와 양어 사업을 제시하였

다. 이로써, 2000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2 0 0여 개의 메기공장과 양어장이 건설되거

나 보수 ·확장되어 그 면적이 수 천 정보에

달한다고 선전하였다.3 ) 2 0 0 1년 9월에는 함

경남도 영광군에 동해안 최대 규모의‘영광

청년양어장’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3 0만 h a

규모로 8 2개의 양어못과 부화장, 6개의 미생

물 서식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해마다

2 0 0만 마리의 치어를 양어못에 양식하여 수

백 톤 이상의 물고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수산성은 양어장 조성에 적극 나

서 각 도에 100ha, 시·군에 20~30ha 이상

의 양어장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

며, 양어 방법의 다양화도 적극 도모하고 있

다. 열대 메기의 경우, 양어장에서의 일반적

2) 김두환(2001. 11. 5), “다양화되는 북한의 양어 사업,”「연합뉴스」.

3) 조선중앙통신(200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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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어뿐만 아니라 온천이나 화력발전소의

폐수를 이용해 기르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나아가 부화한 지 2 0일 정도의 열대메기 치

어들을 논에 놓아기르는‘논관 양어’도 실시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각 가정에서

30~40 리터 규모의 어항을 이용하여 관상용

으로 기르거나 독이나 물탱크를 활용하여 메

기를 기르기도 한다고 한다.4 )

수산업 행정체계

북한의 수산업 관리체제는 정무원( 1 9 9 8

년 9월에 내각으로 개편) 결정 제3 7호( 1 9 9 8 .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 어선들에 대해

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

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 관리를 맡고 있

다고 한다. 모든 선박에 대해 도별, 종류별,

소속 부서별, 소유 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끝자리에 고유 번호를 붙여서 선박

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 부서 그

리고 기관 등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고 있다.5 )

북한의 경우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하게 관리

되고 있음은 당연할 것이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

고, 선박 보유 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2월과 6

월에 연 2회 보유 선박의 종류별로 대상 어종

과 어획량 그리고 어기 및 어장이 기입된 어

업 허가증을 수산위원회 산하의 수산관리국

에서 발급 받아서 선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매월 4 가지색

으로 된 길이 4 0 c m×폭 2 0 c m의 암호 표지

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동력선의

경우에도 노와 놋대걸이 등을 경비대의 선박

단속반에 반납하여 보관시키고 있는 등 철저

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6 )

북한의 수산 관련 행정 체계는 중앙수산

행정조직인 수산성과 국영수산사업소 조직,

수산협동조합 관리 조직의 3 기관으로 구분

된다. 수산성은 북한 수산업에 대한 기본 정

책을 수립하고 모든 수산 제도를 집행하는

최고 기관으로 모든 행정 기관을 지도·감독

하며, 대외적으로는 수산 관계를 대표해나간

다.7 ) 수산협동조합과 함께 북한의 양대 어업

생산 주체인 국영수산사업소는 1 9 4 7년 5월

에‘국영사업소를 창설할 데 대한 방침’에 의

해 설립되어 전국에 8 8개 사업소가 있으며,

도인민위원회 수산부 산하에 있으며 국영수

4) 조선중앙방송(2001. 11. 1).

5) 최정윤외(2000. 12), 「21세기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한 수산 협력 방안」, 해양수산부.

6) 안국전·홍성걸(2001. 4. 24), “남북 수산 협력의 현황과 발전 방안,”「남북 수산 협력 세미나」, 제1주제, 통일농수산포

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15쪽.

7) 남성욱(2001. 4. 24),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향후 남북 수산 협력 방안,”「남북 수산 협력 세미나」제2주제, 통일농수

산포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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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업소, 국영소어업사업소, 천해양식사업

소, 잠수사업소, 냉동가공공장, 종합어구공

장 등 6 가지 형태가 있다. 

수산협동조합은 전국에 284 개소가 있으

며 1개 조합별로 1 0 0∼2 0 0명의 조합원에 7 0

∼1 0 0호의 평균 세대수가 참여하며 2 0∼7 0

척의 어선을 소유한다. 해역별로는 동해안에

1 6 8개(59%), 서해안에 11 6개( 4 1 % )가 있

다. 각 생산 분조는 1 0∼2 5명이나 최근에는

농업 분야와 같이 개인의 생산 인센티브 제

고를 위해 7∼8명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

으나 정착되지는 않았다. 1개 조합은 2 0명의

조합원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 6세

이상인 자가 조합에 가입금과 출자금을 납입

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조합원이 되

면 조합의 이익금과 노동 배분금이 배당되며

조합 어로 작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대신

조합이 세운 생산 책임량을 완수할 의무를

진다.

어업자원과 생산량 현황

어장과 어업자원

북한의 어장은 동서 해역이 분리되어 있

어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어업 자원의 양

이나 종류가 남한보다 적다. 북한 해역에 분

포하고 있는 어종은 약 6 5 0 ~ 8 0 0여 종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가운

데 해면 어류가 6 4 0여 종, 내수면 어업 자원

이 2 0여 종, 패조류는 1 0 0여 종, 기타 수산

동물은 4 0여 종이 있다.8 ) 이를 해역별로 보

면, 서해안에는 해면 어류 2 0 0여 종, 패조류

4 0여 종, 기타 수산 동물 2 0여 종이 서식하

고 있고, 동해안에는 해면 어류 5 0 0여 종, 내

수면 어업 자원 2 0여 종, 패조류 및 기타 수

산 동물 3 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업 생산에 있어서 어장 및 어업

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의 하나

이나, 대치 국면의 남북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한 보조함정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1 9 8 8년 자료가 유일하다. 동년

의 북한 어선 척수는 총 3만 6 0 0척으로 이

가운데 동력선이 2 . 1만 대로 동력화율은

6 8 . 6 %에 이르고 있으며, 무동력선 가운데에

는 아직도 돛을 이용하는 어선도 약 3 0 0척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당시의 남한과 비

교하면 총 척수 면에서는 30.9%, 동력선은

2 6 . 8 %에 불과하다. 어선 규모별로는 주요

어선 1 , 5 4 0여 척 가운데 3 0 ~ 1 0 0톤 급의 통

발 어선이 7 6 6척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450~485 톤급의 다목적선이 5 5 4척을 차지

하는 등 전체의 약 9 8 . 0 %가 4 8 5톤 이하의

규모이다. 30~100톤 급의 통발 및 소형 트

경협정보

8)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2000. 7), 「북한 교역 투자 가이드」, 21세기북스, 제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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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어선도 약 6 0 . 9 %를 차지하고 있으며 1만

톤급이 대형 어선(길이 80m 이상, 2,250마

력)은 8척에 불과하다. 최근의 비공식 자료

에 의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동력 어선이 약

1 , 4 0 0여 척이 있다고 하나, 유류 부족과 정

비 불량, 부품 공급 곤란, 기관 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약 4 0 0여 척에

불과하다고 한다. 

어항 역시 어업 생산을 지원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 북한에는 총 8개의 무역항

과 1 5개의 연안항이 있으며 수산물은 흥남항

과 원산항에서 주로 취급하고 있다. 8개 무역

항의 부두 연장 길이는 총 15,640km, 하역

능력은 2 , 9 5 9만 톤으로, 이들 무역항은 수산

물보다는 무역 화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능별로는 원양 기지와 수산사업소는

어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양 기

지의 경우, 동해안에 5 개소(김책, 청진, 양

화, 원산 등)가 있으며, 수산사업소는 동해안

에 15 개소, 서해안에 11 개소 등 총 26 개소

가 있다. 이러한수산사업소 항은 우리의 제1

·3종 어항이나 제2종 어항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남한에는 제1·3종 어항

89 개소와 제2종 어항 3 2 6개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는 어항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수산물 양식 시설은 동해안

에 약 40 개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이 일본의 자본 및 기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해에는 합영

또는 합작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비교적 규모

가 큰 양식장이 5 개소가 있다고 한다.9 ) 어

구는 8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

고 있으며, 어망은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종류도 남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사용되는 어구 어법의 종류도 단조로운 것으

로 알려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어구 어법

은 트롤일 것이다. 1970년대부터동해수산대

등으로부터 고급 인력이 배출되고 있어 트롤

어법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업 기술은 경험에 의존하

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다. 

어업생산

북한의 수산물 어획량은 1 9 9 0년대에 들

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 0 0 0년 현재 6 9 . 8

만 톤으로 1 9 6 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는 남한의 27.4% 수준으로 남한의 어업 생

산량이 북한을 상회한 것은 1 9 7 0년대에 들어

와서이다. 남북한간의 어획량 격차가 커지는

것은 남한의 경우, 1980년대에 와서 원양 및

양식 어업이 크게 발달한 반면, 북한은 연근

9) 신영태(1999. 9), “북한 수산업의 구조와 실태,”「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제76~77쪽.



해 어업에 주로 의존하였을 뿐 아니라 어획

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명태와 정어리의

자원의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는 연근해 지역의 환경 오염과 어업 자

원 관리의 실패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한

데다, 경제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어로 장비

노후화와 유류 및 어업 자재 부족 등으로 어

로 작업 자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업 생산량이 줄어들자 1 9 7 7년

에 들어와 식량 확보 차원에서 과학원 수산

과학분원 산하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양식 어종을 개발·보급하는 대중운동을 벌

이고, 양어장의 보수와 건설에 치중하는 등

양어 사업(주로 내수면 양식)을 적극 권장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류 양식

에는 사료를 필요로 하므로 부족한 식량난으

로 양식 사료를 제대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의 어

류 양식업은 사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수

면 위주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 0 )

북한수산업의문제점11 )

북한 수산업의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에 원인이 있는 부분과 경제난

으로 야기된 수산 시설 및 기자재 부족에 기

인한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에서 북한수산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 기술의 낙후성과 시설의 노후

화 및 경제 사정의 악화 등으로 생산 조건을

연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8

2000

남한(A)

616

935

2,135

2,410

3,103

3,274

3,348

3,244

2,835

2,545

북한(B)

723

931

1,304

1,700

1,781

1,455

1,052

876

627

698

A/B

0.9

1.0

1.6

1.4

1.7

2.3

3.2

3.7

4.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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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00. 12), 「남북한 경제 사회상 비교」

<표 2> 남북한수산물 어획량 비교
(단위: 천 톤)

10) 유동운(2000. 4), “남북한 민간 어업 협력 합의의 의미와 과제,”「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제35~36쪽.

11) 남성욱(2001. 4. 24), 전게서, 제6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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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안의 경

우 생산 잠재력의 10% 미만만을 이용하고

있고 동해안의 어로, 가공 시설의 가동률은

약 3 0 %에 불과하다. 둘째, 수산물 유통체계

와 가격 형성의 획일성 및 어로 분조체제의

모순 등으로 생산자들의 노력에 대해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수산물의 상

품화 인식이 미약하고 가공 공장의 동결 수

준, 위생 상태, 선상 품질 관리 방법 등이 매

우 후진적이다. 선상 품질 보존 수단으로 얼

음 부족과 냉동시설 등이 부족하여 아직도

소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반입 물자의

검사 과정에서 선별, 포장, 동결 수준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넷째, 어로·양식

기술은 트롤 어업, 다시마 양식 등 극히 일부

어업 기술과 소수 품목 위주의 양식이라는

생산 구조의 단순성을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다. 다섯째, 생산-분배-소비가 분업화·전

문화되어 있지 않고 경제와 효율성을 무시한

집단별 자급자족 형태의 자기 완결적 폐쇄체

제로 되어 있다. 여섯째, 생산 자재, 유류 공

급, 선수품 구입 등의 공급 조달체계가 불완

전하며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이 이들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미흡하다. 동력 어선

은 1 9 9 8년 현재 1 , 5 0 0여 척에 불과하며 무동

력 선박은 약 4 , 0 0 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일곱째, 수산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생산

현장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예산 장비

등의 부족으로 연구기관의 연구 자립도가 미

약하고 연구기관간의 정보 교환, 토론 등의

수평적 정보 교류 관계가 불충분하다.1 2 ) 마지

막으로 생산 실적, 생산 주체의 분포와 수 및

어장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앙과 지방 모

두 수산 행정 조직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느

낌이며,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의 관리

조직 역시 비효율적이고 대부분 통제·감시

기관체제로 되어 있어 관리 효율이 낮은 수

준에 있다.1 3 )

남북한 수산업협력의 현황과 협력방안

수산업 협력현황과 장애 요인

남북한 수산업 협력의 가능성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북측은 제4차 및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자간 어업 협력 회

담을 공식 제의한 데 이어, 북측 동해 어장

일부를 일정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다가 어업 협력은 북측 입장에서 보면

타 부문과 달리 체제 부담이 적은 외화 획득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남측의 경우에도 한·

중·일 어업 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 WTO

12) FAO(1998. 11), Report of the Fisheries Development Programing Mission of DPRK.

13) 최정윤(2000. 7), “수산업 교류 협력을 위한 남북한 공통 과제,”「남북한 수산 협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 부경

대학교, 제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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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자유화 및 수산 보조금 축소 압력 고조,

수산물에 대한 소비 수요 증대 등으로 남북

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 4 )

남북한간 수산업 협력은 절대적인 반입

위주의 교역은 1 9 9 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경제협력사업’

승인 업체가 1 9 9 8년 이후 2 개사에서 정체

상태에 있다. 

교역의 경우 2 0 0 1년 1 0월말 현재, 북한으

로부터의 반입은 총 1 3 , 5 0 2만 톤의 3 , 0 7 0 . 2

만 달러로, 전체 반입액의 2 3 . 0 %를 차지하

고 있다. 이로써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은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산물 수출 대상국이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남북간

반입은 미꾸라지와 냉동 홍어, 꽃게 등 국내

생산 어업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8개 품목

을 제외하고는 반입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

으며, 꽃게와 냉동 가리비, 냉동 낙지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간 반입 한도 물량을 정

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반입 어종은 명태

와 복어, 문어, 게, 가리비, 바지락, 어란 등

의 7개 품목으로, 반입 어종의 다양화로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이들 품목이 전

체 반입액의 6 0 ~ 7 0 %를 차지하고 있다. 반

입 품목은 냉동품 및 활어 형태가 주류를 이

경협정보

14) 홍순직(2001. 11. 15), 전게서, 제24쪽.; 이광남(2001. 10. 13), 「남북한 수산 분야 협력 사례 분석과 활성화 방안」,

북한경제포럼, 제2~6쪽.

연 도

198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10

(2000.1~10)

합계

반 입

567

3,052

5,083

879

2,723

2,810

9,588

14,553

10,377

28,327

41,566

30,702

(32,264)

150,227

반 출

-

-

-

6

97

154

613

383

398

189

464

2,856

(409)

5,160

합 계

567

3,052

5,083

885

2,820

2,964

10,201

14,936

10,775

28,516

42,030

33,558

(32,673)

155,387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표 3> 남북간수산물 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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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냉장품 및 가공

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

북한 수산물 반입 사업은 주요 어종 부문에

대한 신규 진입이 어려워 새로운 어종과 품

목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투기성이 강할

뿐 아니라, 반입 업체의 대부분은 영세성·

단발성의 경향이 강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

다.

투자 부문의 남북 협력은 대부분 남측이

선박과 장비, 어로 기술, 마케팅 능력 등을

제공하고 북측이 어장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제성은 차제하고라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한 법적·제도

적 장치 미비, 북측 접촉 창구 및 정부기관

성격의 북한측 협력 파트너 확보 문제, 북한

수산물 반입시 국내 어민들의 소득 피해 우

려에 따른 반입 제한과 특정 사업체 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등으로 사업 승인이 반

려되거나 답보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1998년 3월에 어패류 채취 및

수산물 가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했던

미흥식품은 1 9 9 9년 이후 현재까지 북측의 파

트너 교체로 답보 상태에 있으며, 1996년부

터 L G상사와 공동으로 동해안 가리비 양식

<표 4> 남북한 수산업 협력 사업추진 현황

구분 업체명
북측 설립

사업 규모 사업 내용
추진

파트너 회사명 현황

(주)해주
광명성 풍어수산물 299만 달러 북한 수산물 사업 승인

` 총회사 합작회사 (북측 9 8만 달러) 생산 및 판매 불허

민족경제 어선 4 2척 원산 은덕어장의
사업

어선 어업
전어총

협력연합회
-

투입 어로사업
신청서

(공동어로)
반려

안승유통
민족경제

-
어선 5 ~ 1 0척 원산~장전간

보류중
협력연합회 투입 홍게 조업후 수출

양식업
태영수산· 라진바다가 라진수산

6 5만 달러
가리비

답보 상태
L G상사 양식사업소 합영회사 양식·생산

미흥식품
조선철산 조중합영철

4 7만 달러
수산물 채취· 추진 실적

수 산 수산총회사 산수산회사 가공·양식·판매 없음

가공업
파라우수산

조선은파산
- 3 0 0만 달러

수산물 추진 실적

무역상사 생산·가공 없음

어민단체 수협중앙회 - - - - 답보 상태

주: (주)해주와 태영수산·LG상사, 미흥식품, 파라우수산은‘남북경제협력사업자’승인업체이고, 태영수산·LG상

사와 미흥식품은‘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업체임

자료: 이광남(2001. 10), 「남북한 수산 분야 협력 사례 분석과 활성화 방안」, 북한경제포럼 자료를 가공하였음

홍순직(2001. 11. 15),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제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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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진출한 태영수산 역시 북측 사정으로

투자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 금액이 축

소되는 등 1 9 9 9년 이후에는 답보 상태에 있

다. 이외에도 몇 개의 어업 사업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추진한 바 있으나, (주)해주의

합작 입어 사업과 전국어민총연합회의 은덕

어장 어로 사업은 회유 어종 문제와 해당 지

역 어민들의 반발, 남측 어선과 선원의 신변

안전 보장 장치 미흡 및 추진 주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수협중앙회의 합작 어업 사업

은 북측의 선박 및 운영 기금 우선 제공 요구

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1 5 )

남북한 협력방안

남북간의 어업 협력은 남한에게는 위축된

수산업 재건을, 북한에게는 식량난과 외화난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한 모두

에게 여타 부문으로의 경제 협력 확대와 남

북 관계 개선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남북한간 어업 협력

에는 많은 장애 요인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서는 현행의 장애 요인 해결과 함께, 남북경

제공동체 형성과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

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수산업 협력의 기본

방향은 불안정한 남북 관계의 현실성을 고려

하여 남북한 모두에게 상호 공동의 이익을

주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우선

선정하며, 이의 성과를 토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1 6 ) 또한 현행의

어업 협력을 가로막는 다음 사안이 해결되어

야 한다. 여기에는 협력 사업의 경제성과 수

익성 분석의 근거가 되는 북한 해역의 수자

원 조사 및 이용과 이익 배분 방식, 조업 방

식 등의 합의와 함께, 투자보장·이중과세방

지·분쟁조정해결·청산결제방식등 관련 법

·제도의 사전 정비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 등 국제 교역

의 일반적 전제 조건 보완 등이 포함된다.1 7 )

특히, 남북 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정보

제공, 북측 수산물의 어종별 회유 경로와 반

입시의 국내 어민들의 소득 영향 조사 등이

경협정보

15) 안국전·홍성걸(2001. 4), 전게서, 제37~40쪽.; 이광남(2001. 10. 13), 전게서, 제6~12쪽.; 유동운(200. 4), 전게

서, 제34~42쪽.

16) 홍순직은 어업 협력의 기본 방향을 先易後難과 先民後官, 先經後政, 易地思之, 虎視牛行의 원칙에 두고 어업 협력이 정

치·군사적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성과 수

익성을 고려하되 군사적으로 덜 민감하고 북측이 희망하는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

으로는 민간 선박의 자유 왕래와 직교역, 남북한 해운 협정 체결 등을 통한 3통(通商·通航·通郵)과 분단 어장 통합의

기반 조성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홍순직(2001. 11. 15), 전게서, 제26쪽]

17) 유동운(2000. 4), 전게서, 제4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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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

간의 경협 사업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

과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마련 등 민간의

협력 추진 사업을 적극 해결·지원해주는 지

원자적 입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 협력 사업은 북측이 지원·요

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선정해야만 실

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측의 어업 현실을

감안하면 북측은 △ 해면 양식 어장에서의

연료, 로프, 부이 등의 기자재 △ 양식업 활

성화를 위한 양식 전문가, 인공 종묘 생산 장

비 △ 간석지 새우 양식을 위한 양식 원자재

및 사료 △ 공장, 배양장, 협동농장의 노후화

된 장비 교체 및 부품·원료 지원 △ 해조류

(다시마) 양식을 위한 로프 및 부이 생산 원

자재 등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

로는 △ 심해 및 원양 조업에 있어서의 3개

어선단의 어선 및 어구법의 현대화(연료 운

반선 포함) △ 어류 가공 시설의 현대화 △

해조류(다시마) 양식 사업의 활성화 등 대부

분의 수산 분야에서 지원 및 협력을 요청하

고 있는실정이다.18) 

이러한 북측의 요구 사항과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수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면, 단

기적으로는 수자원 실태 조사와 북측의 어업

생산력 지원, 북측 일부 어장에서의 공동 어

로 사업, 그리고 소규모 양식 어장과 양어장

조성 등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자

원 실태 조사는 민관 합동 방식의 접근이 바

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은 학계

와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어민 대표 등의

NGO 등의 참여를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업 지역과 인접

수역에 대한 어업 정보망 구축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한, 북측이 제안한 동해 북부 어장의 우리 어

선 입어 사업은 조업 수역에 대한 어업 자원

조사와 시험 조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선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

남북어업공동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남북

어업협력합의서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남북한 공동 어로 사업은 우리 어선

이 북한내 제한된 해역에서 조업하는 대신

입어료 혹은 어획고의 일정 비율을 지불·배

분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며, 이 경우 입어

료는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감척 어선과 어

구자재, 유류 등을 통한 어업 생산력 지원이

나 어획물 등의 현물 지급 방식과 병행 추진

18) 이광남(2001. 3), “북한 어업 실태와 남북 어업 협력,”「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제72쪽. 한편, 북한 당국이 FAO

에 지원 요청한 분야는 1) 갈조류 생산 증대를 위한 자재 지원과 배양장 시설 2) 서해안 패류 채취용 소형 선박, 운반

선, 채취 어구 3) 서해안 간척지 20만 ha 내의 새우 양식 개발 4) 어류 가공 시설과 수산물 유통 시설의 현대화 5)

200HP 급 중형 어선 24척과 소형 어선 30여 척 지원 6) 내수면 어업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7) 어선, 어구 및 어법의

현대화 8) 원양 어군 탐색 연구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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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협력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과

상업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재원은 정부 예산을 일부 배정하

는 방안과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수산업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수산 기술 협력과

수자원 조사 및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공동 어로 사업 범위와 수산물 가공공장과

양식장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

다. 또한, 어선과 장비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지원해주고 항만 및 물류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적인 어업·해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

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자원의 채취·개발과 함께, 수자원 관리와

보존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협정보

단기 협력 사업 중장기 협력 사업

<표 5>  단계별 남북한 수산업 협력 방안

ㅇ 남북어업공동위원회 구성(민관 합동)

- 남북어업협력합의서 체결

- 국제 수준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협력 지역의 수자원 실태 공동 조사

- 수산 기술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

- 양어·양식 기술 등 수산 기술 전수

ㅇ 동해 북부 어장의 공동 어로사업

- 입어료 지불 혹은 어획고 분배 방식

- 입어료 지급 방식을 현금보다는 현금과 현물의

병행 추진

·감척 어선과 어구자재, 유류 등의 현물 지급 등을

통한 어업 생산력 지원

ㅇ 북측의 어업 생산력 지원

- 수자원 개발 사업 추진

- 감척 어선의 무상 대여

- 노후 선박 개보수와 부품 지원

- 수산물 가공 공장의 개보수 및 현대화 지원, 소규모

가공 공장 건설 등

- 소규모 양식 어장과 연어 부화장의 공동 조성 및 운

영 어장 조성

ㅇ 어업·해운협정 체결

- 민간 선박의 자유 항해 허용

- 남북한 수산업 공동 정보망 구축

- 남북 전역으로의 수자원 조사 범위 확대

- 해양 생태계 및 해양 환경 실태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

ㅇ 공동 어로사업 범위 확대

- 동·서해안의 일정 해역 ➞ 북한 전역으로 점차 확대

- 어획 대상 및 조업에 관한 제반 사항

- 제3국 시장의 공동 개척 및 합작 수산물의 수출과 국내

반입

ㅇ 수산 기술 협력과 수자원 공동 개발

- 수산물 저장·가공 기술 협력

- 양식 기술 공동 개발과 대규모 양식장 운영

- 첨단 기술에 의한 공동 개발

ㅇ 어업 인프라 구축 지원

- 어선과 장비의 대형화와 현대화 추진

- 항만과 물류 시스템 연계

자료: 홍순직(2001. 11. 15), 전게서, 제27쪽을 가공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