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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식품소비행태 
변화 분석1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행태는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식품산

업 및 연관산업의 주체, 정책 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변화한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전후 변화한 

소비자들의 식품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 식품소비행태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

계조사로서 대표성 있는 식품소비조사 표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식품소비행

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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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소비트렌드 변화

2.1. 온라인 식품구매 트렌드

❍전체 식품 구입비 중 온라인을 통한 구입 비중이 증가

- 식품비의 61% 이상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응답자 비율이 2019년 1.2%에서 2021

년 7.7%로 증가

- 식품비의 절반 수준(41%~60%)을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에 할당하는 응답자 19년 

대비 21년 3.4% 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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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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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그림 1-1> 온라인 식품구매비중(%)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온라인 식품구매는 모바일화 경향

- PC를 이용한 식품 구매는 (’19) 26.5% → (’20) 16.8% → (’21) 11.3%로 감소

- 반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모바일 식품 구매는 2019년 73.5%에서 2021

년 88.7% 수준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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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온라인 식품구입 시 이용방법(%)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종합 쇼핑몰이 주요 온라인 식품 구입경로로 성장

- 2019년 45.3%, 2021년에는 59.2%의 응답자가 온라인 종합 쇼핑몰에서 식품 구매

- 대형마트/백화점/홈쇼핑 온라인 매장의 비중은 감소 추세

- 친환경 전문점의 온라인 매장과 특산물 온라인 매장은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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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20 2021

<그림 1-3> 온라인 식품 구입경로(%)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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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던 신선식품의 구매가 증가

- 모든 신선식품 품목(곡물, 과일, 채소, 육류, 계란, 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구매가 증가

- 곡물, 과일의 경우 30% 이상의 응답자가 구매

- 채소, 육류, 계란, 수산물도 15% 내외 수준

25.4 26.2 

9.4 9.8 

5.4 

9.8 

29.9 28.1 

14.5 13.7 13.1 11.3 

37.3 

31.0 

16.7 15.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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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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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5.0
20.0
25.0
30.0
35.0
40.0

곡류 과일 채소 육류 계란류 수산물

2019 2020 2021

<그림 1-4>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하는 신선식품(복수응답)(%)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이 주요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 저해 요인으로

-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은 온라인 식품구매의 가장 

큰 장벽

- 인터넷을 통한 식품구매 증가 추세와 함께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으로 식품을 구매하

지 않는 응답자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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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품질 및 
안전을 

신뢰할 수 
없어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서

교환, 
반품이 

어려워서

배송을 
기다릴 수 
없어서

배송 
과정에서 
상품 파손 
및 품질 
저하가 

우려돼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가격이 
비싸서

기타

1인 가구
(30대 이하)

2019 20.0 16.2 19.4 19.1 21.8 3.4 0.0 0.0

2020 12.9 11.7 27.8 33.7 8.9 0.0 0.0 5.0

2021 14.5 16.2 13.6 32.1 4.7 1.1 0.0 17.8

1인 가구
(40~50대)

2019 26.5 14.9 14.3 17.4 14.8 11.2 1.0 0.0

2020 19.8 18.4 18.3 18.5 8.3 12.3 2.7 1.8

2021 24.3 16.8 10.9 20.7 7.8 8.0 2.0 9.6

1인 가구
(60대 이상)

2019 22.3 10.6 13.2 6.6 6.4 38.9 2.0 0.0

2020 21.5 11.2 9.8 7.6 3.5 42.0 2.5 2.0

2021 19.0 12.8 8.2 4.9 3.4 43.7 5.1 3.0

30대 이하

2019 22.0 14.8 22.0 25.1 10.4 1.0 1.0 3.7

2020 24.1 18.6 16.9 17.5 19.2 2.8 0.8 0.0

2021 17.7 13.6 15.6 21.6 4.6 2.8 1.0 23.1

40대

2019 30.6 22.9 14.3 17.9 11.5 2.3 0.5 0.0

2020 25.2 20.2 13.8 20.3 6.3 1.9 1.6 10.7

2021 31.0 15.8 13.9 17.6 11.5 4.2 2.4 3.5

50대

2019 28.4 16.4 13.4 15.8 8.9 7.3 3.2 6.7

2020 26.0 18.8 16.8 14.2 9.0 11.9 2.4 0.9

2021 27.2 19.4 16.9 13.6 11.8 10.1 1.0 0.0

60대

2019 24.1 13.8 12.6 9.8 6.2 29.4 3.0 1.0

2020 25.2 13.4 15.8 9.2 6.7 28.0 1.7 0.0

2021 22.6 14.7 11.3 8.9 5.3 28.5 4.8 3.9

70대 이상

2019 22.2 11.8 9.0 6.3 5.7 42.8 2.1 0.0

2020 14.4 11.0 8.0 5.4 3.3 52.4 3.2 2.2

2021 17.9 8.3 6.0 5.8 3.3 54.6 2.7 1.5

전체

2019 26.2 17.3 15.3 12.8 10.6 16.5 1.2 0.0

2020 24.5 14.9 14.1 13.3 7.8 21.3 2.5 1.7

2021 22.4 14.9 11.8 12.2 5.9 22.7 3.5 6.6

<표 1-1> 연령별 1인 가구와 연령별 가구의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1+2순위)

단위: %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2019-2021)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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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신선식품원물(곡물, 채소, 과일, 육류) 구매행태 분석

❍잡곡을 먹지 않는 응답자들이 2021년 큰 폭으로 증가

- 잡곡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주구입자 비율 변화 : (’19) 16.0% → (’20) 16.5% → 

(’21) 21.1%

❍혼합 잡곡이 단일 잡곡류에 비해 강세

- 검은콩 조달 비율은 2019년 대비 2021년 절반수준으로 급감

25.7 

11.1 

17.3 

11.4 

9.4 

1.2 

16.0 

26.4 

10.1 

13.3 

14.7 

9.0 

1.2 

16.5 

27.9 

10.7 

8.5 

17.0 

8.7 

0.6 

21.1 

현미(현미찹쌀 포함)

흑미

서리태(검은콩)

혼합 잡곡

단일 잡곡

수입잡곡(렌틸콩, 병아리콩 등)

잡곡을 먹지 않음

2019 2020 2021

<그림 1-5> 가장 많이 조달하는 곡물(1+2순위)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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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구입 시 여전히 품질을 가장 중시하지만, 구입과 조리의 편리성을 고려하는 경향

- 소비자는 채소 구입 시 품질을 가장 중시하지만, 채소 구입 시 품질의 중요도는 (’19) 

32.4% → (’20) 32.2% → (’21) 28.4%로 소폭 감소

- 반면에 가격, 구입의 편리성, 조리의 편리성의 중요도 소폭 증가

15.9 

26.3 

12.1 

32.4 

4.2 

5.7 

3.4 

15.8 

26.4 

10.8 

32.2 

4.7 

6.6 

3.4 

17.3 

26.5 

11.5 

28.4 

4.4 

7.7 

4.2 

가격

맛

안전성

품질

영양(건강)

구입의 편리성

조리의 편리성

2019 2020 2021

<그림 1-6> 채소 구입기준 변화(1+2순위)(%)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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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과일 선호도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사과와 수박의 선호도가 소폭 감소

- 2021년 배, 귤의 선호도 소폭 감소, 포도, 참외, 복숭아, 딸기 선호도 증가

- 수입 의존도가 큰 과일(바나나 망고, 체리, 자몽)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 추세 

<그림 1-7> 소비자(성인)가 선호하는 과일(1+2순위)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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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섭취 시 건강을 고려, 제철과일 선호도 증가

- 2021년 성인가구원이 선호하는 과일의 특성은 제철과일(47.7%), 신선한 것(46.0%), 

식감(36.8%) 순

- 건강에 좋은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19) 7.7% → (’20) 11.3% → (’21) 17.0%로 

증가 추세

- 가장 선호하는 맛은 단맛

38.0 

24.6 

27.9 

22.5 

32.5 

46.7 

39.6 

13.2 

7.7 

34.2 

20.2 

25.8 

21.1 

29.8 

42.8 

43.4 

17.5 

11.3 

35.1 

20.3 

28.1 

21.4 

36.8 

46.0 

47.7 

15.8 

17.0 

(1) 달콤한 것

(2) 새콤한 것

(3)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좋은 것

(4) 향기가 좋은 것

(5) 식감이 좋은 것

(6) 신선한 것

(7) 제철과일

(8) 먹기 쉬운 것

(9) 건강에 좋은 것

2019 2020 2021

<그림 1-8> 소비자(성인)가 선호하는 과일의 맛과 특성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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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신선도, 원산지, 가격, 생산지역, 외관, 등급 순으로 우선적으로 확인

- 신선도를 가장 중시하는 응답자 비율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9.5% p 감소, 원산지

의 상대적 중요도 감소

- 반면, 가격과 생산지역(지역상품)를 중시하는 응답자는 많아지는 경향

- 브랜드보다 외관과 등급을 신뢰

<그림 1-9> 육류 구입 시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정보(1순위)(%)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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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과 우유는 대량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

- 계란은 30개(한 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10개, 20개 포장 단위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

- 우유의 경우 대형 우유에 대한 선호도가 (’19) 55.9% → (’20) 57.5% → (’21) 62.8%

로 증가

0.9 

23.6 

8.5 

14.8 

52.0 

1.2 

18.9 

10.3 12.3 

57.3 

0.8 

14.3 
9.8 8.4 

66.6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0개미만 10개 15개 20개 30개 (한판)

2019 2020 2021

7.9 

31.1 

55.9 

5.1 
8.5 

28.3 

57.5 

5.7 6.0 

26.3 

62.8 

4.9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소형(200~300ml 내외) 중형(500ml 내외) 대형(900~1,000ml 정도) 초대형(1.8 리터이상)

2019 2020 2021

<그림 1-10> 선호하는 계란, 우유 구매단위별 응답자 비율(%)

자료: KREI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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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식품·영양 섭취 변화 분석2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국민의 식품 및 영양 섭취는 국민 개개인의 기호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받는 분야임.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변

화한 우리 국민의 생활패턴은 식품 및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본 장에서는 국민의 식품 섭취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가통계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식품 섭취 트렌드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바람직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

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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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식품 섭취량 및 식생활 행태의 변화 추이

2.1. 식품군별 섭취량 추이

❍ 2010년 이후 7개 주요식품군별(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우유류, 음료류) 섭

취량을 살펴보면, 곡류와 채소류 섭취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과일류 섭취량은 2015년

부터 크게 감소함. 

❍반면 육류, 음료류의 섭취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음료류의 섭취량이 2010년 대

비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어패류 섭취량은 5기(2010년~2012년) 

대비 6기(2013년~2015년)에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대

비 2020년의 어패류 섭취량은 감소하였음. 

315.3

267.2300.9
268.1

193.1

131.3

105.0

130.3

56.3

88.2

116.4
96.2

113.2

212.3

0.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기 6기 7기 8기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패류 우유류 음료류

<그림 2-1> 주요 식품군별 일일 섭취량 추이

단위: g/일

자료: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2021.

❍또한 2020년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량에서 동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2010년 20.6% 대비 3.3%p 증가하였음. 반면 식물성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한 

비중 만큼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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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79.3 79.4 77.2 78.8 79.0 77.6 77.0 76.0 75.9 76.1

20.6 20.7 20.6 22.8 21.2 21.0 22.4 23.0 24.0 24.1 23.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기 6기 7기 8기

식물성비율(%) 동물성비율(%)

<그림 2-2> 동물성 및 식물성 식품 섭취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2.2. 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우리나라 국민의 일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2010년 2,066.8Kcal/일, 2020년 1,894.8 

Kcal/일로 지난 10년간 감소하였음. 에너지 섭취급원별(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로 섭

취량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은 동기간 섭취량이 감소한 반면,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은 증

가하였음. 이에 따라 탄수화물은 65.7%에서 60.1%로 감소, 지방은 19.7%에서 24.4% 

증가, 단백질은 14.7%에서 15.6%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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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4.7 14.7 14.5 14.6 14.5 15.1 15.1 15.2 15.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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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에너지 섭취량 및 주요 에너지원(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별 섭취비중 추이

단위: kcal/일, %

주: 급원별 에너지섭취분율은 {(단백질 섭취량)×4+(지방 섭취량)×9+(탄수화물 섭취량)×4}에 대한 {(단백질섭취량}×4} 

또는 {(지방 섭취량)×9}, {(탄수화물 섭취량)×4}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통계. 2021.

3. 코로나19 발생 이후 식품섭취 변화(2019-2020 비교)

3.1. 식사 유형별 식품섭취 비중 변화

❍가정식을 통한 식품섭취 비중(g 기준)은 2010년 43.5%에서 2019년 35.5%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외식을 통한 식품섭취 비중은 2010년 17.8%에서 2019년 28.1%

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식 비중은 3.2%p 증가하였으며, 

외식과 단체급식 비중은 각각 1.5%p, 2.6%p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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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식사 유형별 식품섭취 비중 추이

단위: %(g 기준)

주 1) 식품 섭취량(g)을 기준으로 비중을 계산함.

2) 가정식: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3) 외식: 먹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은 경우를 의미함. 단, 반찬가게 구매 음식은 제외함.

4) 단체급식: 학교, 직장, 유치원, 노인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5) 기타: 9제조, 가공, 혹은 유통된 개별 식품을 바로 섭취하거나,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의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를 거

쳐 섭취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3.2. 식품군별 섭취량 변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일류와 어패류 대신 음료류와 육류를 많이 섭취한 

것으로 확인됨. 주요 식품군별 섭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육류와 음료류는 섭취량이 각

각 3.1%, 2.7% 증가한 반면, 과일류와 어패류의 섭취량은 각각 9.6%, 10.3% 감소함. 

- 외식을 통한 식품섭취 비중은 2010년 17.8%에서 2019년 28.1%로 증가추세에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가정식 비중은 3.2% p 증가하였으며, 외식

과 단체급식 비중은 각각 1.5% p, 2.6% 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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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가정식 외식 급식 기타 합계

2019 
(A)

2020 
(A)

증감율 
(B/A-1, 

%)

2019 
(A)

2020 
(A)

증감율 
(B/A-1, 

%)

2019 
(A)

2020 
(A)

증감율 
(B/A-1, 

%)

2019 
(A)

2020 
(A)

증감율 
(B/A-1, 

%)

2019 
(A)

2020 
(A)

증감율 
(B/A-1, 

%)

곡류 112.7 117.8 4.5 79.5 76.0 -4.4 22.8 12.6 -44.7 54.9 60.7 10.6 269.9 267.1 -1.0

채소류 142.6 156.2 9.5 86.5 77.8 -10.1 25.1 14.7 -41.4 20.0 19.4 -3.0 274.2 268.1 -2.2

과일류 19.9 19.4 -2.5 7.2 5.1 -29.2 2.6 1.1 -57.7 115.4 105.6 -8.5 145.1 131.2 -9.6

육류 47.1 55.4 17.6 62.6 61.7 -1.4 9.9 5.1 -48.5 6.7 8.0 19.4 126.3 130.2 3.1

어패류 49.4 47.7 -3.4 36.4 31.4 -13.7 10.3 6.4 -37.9 2.2 2.7 22.7 98.3 88.2 -10.3

우유류 10.9 11.4 4.6 13.8 13.5 -2.2 2.4 1.1 -54.2 73.3 70.3 -4.1 100.4 96.3 -4.1

음료류 8.5 11.1 30.6 87.3 80.7 -7.6 1.8 1.7 -5.6 109.1 118.7 8.8 206.7 212.2 2.7

<표 2-1> 2019-2020 식사유형별, 주요 식품군별 일일평균섭취량 변화

단위: g/일, %

주 1)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의 값이 증가한 경우, 2020년 값을 붉은색으로, 감소한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

2) 가정식: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3) 외식: 먹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은 경우를 의미함. 단, 반찬가게 구매 음식은 제외함.

4) 단체급식: 학교, 직장, 유치원, 노인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5) 기타: 제조, 가공, 혹은 유통된 개별 식품을 바로 섭취하거나,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의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를 거쳐 

섭취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3.3. 영양소별 섭취량 변화

❍코로나19 이후 가정식에서의 열량 섭취는 늘어난 반면 외식과 급식에서의 열량 섭취는 

줄어듦. 특히 급식을 통한 평균 열량 섭취는 2019년 대비 4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주요 에너지 급원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지방의 섭취량은 증가해 

전반적으로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비중이 늘었음.

❍당, 나트륨 섭취량은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WHO의 일일 권장섭취량 대비 높음.

-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20년 3219.5mg으로 2019년에 비해 2.1% 감소하였으나, 

WHO의 일일 권장섭취량 2,000mg1)에 비해 1.6배 가량 높은 수준

1) 참고: WHO. “Salt Intake.” The global Health Observatory. (링크: https://www.who.int/data/gho/in-

dicator-metadata-registry/imr-details/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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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군

가정식 외식 급식 기타 합계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에너지 
(kcal)

692.5 750.9 8.4 631.3 582.4 -7.7 141.1 80.0 -43.3 449.8 458.3 1.9 1914.7 1871.6 -2.3

탄수
화물(g)

104.7 110.3 5.3 76.0 70.1 -7.8 22.1 12.5 -43.4 72.8 73.6 1.1 275.6 266.5 -3.3

단백질 
(g)

28.0 30.8 10.0 26.3 24.3 -7.6 5.7 3.2 -43.9 11.1 11.8 6.3 71.1 70.1 -1.4

지방(g) 15.6 18.6 19.2 17.7 16.4 -7.3 3.1 1.8 -41.9 11.8 12.2 3.4 48.2 49.0 1.7

당(g) 10.6 11.8 11.3 15.0 13.3 -11.3 2.5 1.3 -48.0 32.8 30.9 -5.8 60.9 57.3 -5.9

나트륨 
(mg)

1333.1 1483.2 11.3 1181.3 1058.5 -10.4 306.7 175.7 -42.7 468.1 502.1 7.3 3289.2 3219.5 -2.1

<표 2-2> 2019-2020 식사유형별, 주요 영양소별 일일평균섭취량 변화

단위: kcal/일, g/일, mg/일, %

주 1)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의 값이 증가한 경우, 2020년 값을 붉은색으로, 감소한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

2) 가정식: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3) 외식: 먹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은 경우를 의미함. 단, 반찬가게 구매 음식은 제외함.

4) 단체급식: 학교, 직장, 유치원, 노인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5) 기타: 제조, 가공, 혹은 유통된 개별 식품을 바로 섭취하거나,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의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를 거쳐 

섭취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구특성별 식품섭취 변화

❍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구집단별 섭취 열량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섭취 열량은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가장 섭취열

량이 크게 감소한 인구집단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5.2% 감소), 소득수준이 중위소

득 30~50% 수준인 경우 섭취 열량이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20년 가정식으로부터의 섭취 열량은 성별, 연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19년에 비

해 증가한 반면, 외식과 급식으로부터의 섭취 열량은 감소하였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반대로 가정식 섭취량은 감소한 반면, 외식으로부터의 섭취 열량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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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정식 외식 급식 기타 합계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전체 692.5 750.9 8.4 631.3 582.4 -7.7 141.1 80.0 -43.3 449.8 458.3 1.9 1914.7 1871.6 -2.3

성별
남자 753.3 814.7 8.1 811.4 745.0 -8.2 183.8 105.6 -42.6 485.7 506.0 4.2 2234.2 2172.2 -2.8

여자 631.5 686.9 8.8% 450.6 419.2 -7.0 98.2 54.4 -44.6 413.9 410.3 -0.9 1594.1 1570.4 -1.5

연령대

18세 이하 602.1 701.3 16.5 405.5 362.3 -10.6 283.2 138.8 -51.0 504.3 506.6 0.4 1795.2 1709.0 -4.8

19-39세 569.1 618.9 8.8 951.2 884.5 -7.0 127.3 74.9 -41.2 468.3 488.4 4.3 2115.8 2065.9 -2.4

40-64세 707.7 754.0 6.5 687.6 652.1 -5.2 141.1 92.7 -34.3 450.5 458.0 1.7 1986.9 1958.1 -1.5

65세 이상 896.8 938.5 4.7 315.7 281.5 -10.8 48.1 26.5 -44.9 383.1 388.4 1.4 1643.7 1634.9 -0.5

거주
지역

동 670.8 855.2 27.5 641.2 514.4 -19.8 144.8 86.5 -40.2 454.5 403.6 -11.2 1911.3 1859.6 -2.7

읍면 805.7 734.7 -8.8 579.2 593.0 2.4 121.8 79.0 -35.1 425.7 466.8 9.7 1932.4 1873.7 -3.0

소득
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764.9 833.7 9.0 447.8 375.0 -16.3 120.1 48.2 -59.9 429.9 413.9 -3.7 1762.7 1670.8 -5.2

중위소득 
30~50%

706.3 791.9 12.1 617.2 563.3 -8.7 126.4 83.7 -33.8 444.5 457.7 3.0 1894.4 1898.1 0.2

중위소득 
50% 이상

640.8 688.9 7.5 748.6 693.3 -7.4 163.2 93.5 -42.7 465.1 480.1 3.2 2017.6 1955.4 -3.1

<표 2-3> 2019-2020 인구특성별, 식사유형별 섭취 열량 변화

단위: kcal/일, %

주 1)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의 값이 증가한 경우, 2020년 값을 붉은색으로, 감소한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

2) 가정식: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3) 외식: 먹은 장소와 관계없이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은 경우를 의미함. 단, 반찬가게 구매 음식은 제외함.

4) 단체급식: 학교, 직장, 유치원, 노인정 등 일정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 혹은 식사를 의미함.

5) 기타: 제조, 가공, 혹은 유통된 개별 식품을 바로 섭취하거나,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의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를 거쳐 

섭취하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식품군별 섭취량은 인구집단별로 다른 양상을 나

타냄.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과일류 섭취량은 더 크게(11.1% 감소) 줄어들었고, 육류 섭

취량은 더 적게(1.8% 증가) 증가

- 40~64세 인구집단은 채소류(6.0% 감소)와 과일류(14.8% 감소) 섭취량은 다른 연령

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육류(18.6% 증가) 섭취량은 크게 증가

-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채소류 섭취량은 소폭 증가(1.0%)한 반면, 과일류 섭취

량(22.6% 감소)은 크게 감소

- 중위소득 30~50%인 경우 다른 소득 구간 대와 달리 과일류(3.8% 증가)와 육류(12.5% 

증가) 섭취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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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곡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전체 269.9 267.1 -1.0 274.2 268.1 -2.2 145.1 131.2 -9.6 126.3 130.2 3.1

성별
남자 307.9 303.5 -1.4 309.0 299.2 -3.2 128.6 119.0 -7.5 160.4 166.8 4.0

여자 231.8 230.7 -0.5 239.2 236.8 -1.0 161.5 143.6 -11.1 91.9 93.6 1.8

연령

6-18세 266.2 264.0 -0.8 155.0 146.3 -5.6 113.1 105.3 -6.9 132.2 125.0 -5.4

19-39세 283.7 283.5 -0.1 245.2 240.2 -2.0 99.7 85.8 -13.9 183.0 179.4 -2.0

40-64세 271.9 268.3 -1.3 332.9 313.0 -6.0 183.7 156.6 -14.8 113.2 134.3 18.6

65세 이상 252.3 248.5 -1.5 315.6 324.2 2.7 169.6 168.0 -0.9 68.9 69.9 1.5

거주
지역

동 270.7 262.9 -2.9 294.2 297.1 1.0 147.1 113.8 -22.6 121.4 117.2 -3.5

읍면 269.8 267.8 -0.7 270.3 263.6 -2.5 144.6 134.0 -7.3 127.1 132.3 4.1

소득
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265.8 252.0 -5.2 252.0 262.0 4.0 127.3 104.8 -17.7 100.2 98.6 -1.6

중위소득 
30-50%

264.0 271.0 2.7 262.3 260.2 -0.8 130.1 135.1 3.8 127.6 143.6 12.5

중위소득 
50% 이상

276.3 272.5 -1.4 295.1 275.2 -6.7 165.4 142.1 -14.1 140.6 138.6 -1.4

구분

어패류 우유류 음료류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2019  (A) 2020  (B)
증감율  

(B/A-1, 
%)

전체 98.3 88.2 -10.% 100.4 96.3 -4.1 206.7 212.2 2.7

성별
남자 111.1 100.1 -9.9 93.5 88.8 -5.0 232.8 239.2 2.7

여자 85.6 76.2 -11.0 107.5 103.6 -3.6 180.6 185.1 2.5

연령

6-18세 62.8 53.8 -14.3 188.0 166.8 -11.3 154.3 155.0 0.5

19-39세 88.8 82.2 -7.4 103.0 98.1 -4.8 325.2 334.6 2.9

40-64세 117.1 106.5 -9.1 73.5 80.5 9.5 220.3 228.9 3.9

65세 이상 110.1 93.6 -15.0 69.7 65.9 -5.5 76.5 84.0 9.8

거주
지역

동 94.6 89.9 -5.0 89.0 76.1 -14.5 195.4 180.2 -7.8

읍면 99.1 87.9 -11.3 102.7 99.3 -3.3 208.9 217.2 4.0

소득
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85.8 76.9 -10.4 92.1 89.4 -2.9 151.4 146.4 -3.3

중위소득 
30-50%

90.8 83.7 -7.8 105.9 94.6 -10.7 197.3 200.0 1.4

중위소득 
50% 이상

110.8 96.0 -13.4 101.8 100.3 -1.5 245.5 250.8 2.2

<표 2-4> 2019-2020 인구특성별, 식품군별 섭취량 변화

단위: g/일, %

주: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의 값이 증가한 경우, 2020년 값을 붉은색으로, 감소한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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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기간의 분야별 식생활 실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식품불안정율과 영양섭취

부족율, 에너지부족율, 아침결식율, 과일채소부족율 모두 2019년에 비해 증가해 코로

나19 유행 이후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식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

으로 판단됨.

❍건강식생활실천율은 전체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하였으나, 연

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 이하(8.8% 증가)와 65세 이상(1.8% 증가) 인구집단에서만 증

가하였으며, 소득 수준별로는 중위소득 30%~50% 인구집단(3.2%p 증가)에서만 해당 

비율이 증가함.

구분
식품불안정율 영양섭취부족율 에너지부족율

2019 (A) 2020 (B) (B-A) 2019 (A) 2020 (B) (B-A) 2019 (A) 2020 (B) (B-A)

전체 1.8 2.7 0.9 13.4 14.4 1.0 34.8 35.7 0.9

성별
남자 1.7 2.8 1.1 10.1 11.1 1.0 30.2 30.5 0.3

여자 1.9 2.6 0.7 16.7 17.7 1.0 39.4 40.9 1.5

연령

18세 이하 0.8 3.0 2.2 11.3 16.4 5.1 29.5 32.7 3.2

19-39세 0.5 1.6 1.1 16.0 15.7 -0.3 37.9 38.8 0.9

40-64세 1.3 2.6 1.3 11.9 12.1 0.2 32.6 33.4 0.8

65세 이상 4.9 4.0 -0.9 14.0 14.6 0.6 38.4 37.5 -0.9

거주 
지역

동 2.5 4.4 1.9 14.2 14.9 0.7 32.3 38.8 6.5

읍면 1.7 2.4 0.7 13.3 14.3 1.0 35.3 35.3 0.0

소득
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5.8 8.4 2.6 18.5 19.9 1.4 39.5 42.0 2.5

중위소득 
30%~50%

0.7 2.0 1.3 13.7 12.5 -1.2 35.9 33.8 -2.1

중위소득 
50% 이상

0.2 0.3 0.1 10.3 12.7 2.4 31.3 33.7 2.4

<표 2-5> 2019-2020 인구특성별 식생활 실태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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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아침결식율 과일채소부족율 건강식생활실천율

2019 (A) 2020 (B) (B-A) 2019 (A) 2020 (B) (B-A) 2019 (A) 2020 (B) (B-A)

전체 28.1 30.9 2.8 69.6 71.1 1.5 43.1 43.2 0.1

성별
남자 29.6 32.9 3.3 67.1 68.3 1.2 37.8 37.6 -0.2

여자 26.5 29.0 2.5 72.1 73.9 1.8 48.4 48.8 0.4

연령

18세 이하 24.8 29.7 4.9 87.4 88.2 0.8 31.3 40.1 8.8

19-39세 48.5 51.5 3.0 79.1 80.9 1.8 44.7 39.7 -5.0

40-64세 26.8 29.3 2.5 57.6 62.1 4.5 51.2 49.7 -1.5

65세 이상 6.7 9.5 2.8 61.5 60.1 -1.4 38.1 39.9 1.8

거주 
지역

동 22.6 26.8 4.2 65.7 69.1 3.4 40.0 39.7 -0.3

읍면 29.1 31.6 2.5 70.3 71.5 1.2 43.7 43.8 0.1

소득
수준

중위소득 
30% 이하

24.6 27.5 2.9 73.2 73.8 0.6 38.7 38.4 -0.3

중위소득 
30%~50%

29.8 29.0 -0.8 73.2 71.3 -1.9 40.4 43.6 3.2

중위소득 
50% 이상

29.0 33.6 4.6 65.1 69.8 4.7 47.5 45.4 -2.1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 1) 2019년도에 비해 2020년의 값이 증가한 경우, 2020년 값을 붉은색으로, 감소한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

2) 식품불안정율: 

3) 영양섭취부족율: 에너지섭취량이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모두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비율.

4) 에너지부족율: 

5) 아침결식율: 조사 1일 전, 아침식사를 결식했다고 응답한 비율.

6) 과일채소부족율: 

7) 건강식생활실천율: 아래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분율을 나타냄.

- 지방 : 지방 섭취가 지방에너지 적정비율 내 해당.

- 나트륨 : 1일 섭취량이 2,000mg 미만.

- 과일 및 채소 :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1일 500g 이상.

- 영양표시 :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예’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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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산물 검색어 트렌드 분석3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본 분석에서는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더 급

격히 변하는 측면과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에 변화가 있음에 착안하여, 

소비자의 능동적인 소비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네이버 데이터랩(Datalab.naver. 

com)의 「쇼핑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함.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기간별, 성별, 연령대별 인기 검색어 상위 500

위까지의 정보를 web scrapping(웹상에 존재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

하는 기법)을 통해 확보함.

❍분석 대상은 2022년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의 대상 품목 및 트렌드 분석이 필요

한 관심 품목임. 구체적으로는 양파, 마늘, 무, 배추, 김치, 감자, 쌀, 계란의 8개 품목에 

대한 검색어 추이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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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분석결과

2.1. 양파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양파 검색어는 ‘자색 양파’, ‘무안 양파’, ‘햇양파’, ‘양

파가격’임. 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사이 햇양파의 검색어 순위가 상반기에는 

항상 5위권 안에 드는 반면 하반기에는 10위권 아래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 이는 햇

양파의 출하 시기가 4~6월이기 때문임.

- ‘양파 가격’ 검색어 순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특

히, 2022년 상반기에는 14위까지 떨어짐.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포장 된 양파 단위(‘3kg’, ‘5kg’) 검색어 상위 15위권 안으로 

진입

-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후 ‘양파 20kg’ 검색어 2022년 상반기 기준 상위 6

위권까지 상승

<그림 3-1> ‘양파’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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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맛’, ‘크기’, ‘건강 기능성’ 면에서 뚜렷한 인기 차이를 보임.

- 단맛이 강한 특징을 가진 ‘햇양파’와 메추리알 크기로 일반 양파보다 더 부드럽고 달

콤한 맛을 내는 ‘샬롯’, ‘미니양파’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

았음(2018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기준).

- 양파 구매 단위 관련 검색어의 경우 30대에서는 주로 ‘3kg’, ‘5kg’, ‘양파 1망’과 같이 

작은 구매 단위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높았음(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50대의 경우 혈관 기능 개선에 좋은 ‘자색 양파’, 육질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무

안 양파’, 친환경 농산물인 ‘유기농 양파’, ‘무농약 양파’에 대한 검색어 순위가 높았

음(2022년 상반기 기준).

-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가 돕기 양파’ 관련 검색어가 급상승(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기준)

<그림 3-2> ‘양파’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30대/50대(데이터 가용범위 내에서 구매력이 높은 젊은층 30대와 노인층 50대를 선정함),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양파 검색 시 ‘편리성’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에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남.

- 크기가 작고 단맛이 특징인 ‘샬롯’ 관련 검색어는 남성들 사이에서 더 높은 순위를 차

지하였고, ‘햇양파’ 관련 검색어는 여성들 사이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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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 품목은 손질이 편리한 ‘깐양파’와 ‘양파채’임. 특히, 남성에서

만 ‘양파채’ 검색어가 등장함(2022년 상반기 기준).

- 여성은 특정 지역의 양파 검색어(‘무안 양파’, ‘창녕 양파’)와 ‘유기농 양파’, ‘무농약 

양파’ 관련 검색어 순위가 높았음. 특히, 여성에서만 ‘친환경 양파’ 검색어가 상위 30

위권에 등장함(2018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3> ‘양파’ 관련 성별에 따른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양파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시기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2018년~2019년에는 당해연도 양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양파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 반대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양파 생산량이 감

소하면서 양파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임. 

- 2022년 상반기 양파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는 하락세를 나타냄. 

-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산 양파 재고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양파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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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부터 양파 가격 검색어 순위 변동과 소비자 물가지수가 비슷한 추이를 

보임으로써 다른 시점에 비해 양파 가격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양파 가격 관련 보도가 2021년 상반기에 1,030건으로 바로 전 반기보다(752

건) 급증하여 관련 검색어 순위도 급상승한 것으로 보임(2020년 하반기-2022년 상

반기 기준).

<그림 3-4> 반기별 ‘양파 가격’ 검색어 순위와 ‘양파’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양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2. 마늘

❍소비자들은 ‘깐마늘’, ‘다진 마늘’, ‘햇마늘’, ‘통마늘’ 키워드로 꾸준하게 검색함.

-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홍산마늘’ 품종이 2020년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2020

년 상반기 이후 ‘홍산마늘’ 관련 검색어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망 2022(2권):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14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3) 임해정, “전국 재배 가능 마늘 ‘홍산’ 우수품종상서 대통령상”, 「농업경제신문」,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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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인즈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흑마늘’ 검색어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2022

년 상반기 상위 4위까지 상승

- 2022년 상반기 ‘햇마늘’ 검색어 상위 5위권으로 등장함. 이는 햇마늘의 본격 출하 시

기가 4~6월이기 때문임.

<그림 3-5> ‘마늘’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30대층은 ‘가공 마늘 식품’, 50대층은 ‘마늘 종자’ 관련 검색어 순위가 높았음.

- 30대의 경우 ‘다진 마늘’ 관련 검색어 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특히, ‘다진 마늘’을 포

함한 검색어인 ‘냉동 다진 마늘’, ‘국내산 다진 마늘’, ‘코스트코 다진 마늘’이 인기 키

워드로 나타남(2022년 상반기 기준).

- 50대의 경우 ‘마늘 한 접’, ‘마늘 종자’ 관련 검색어 순위가 높게 나타났음(2018년 상

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외톨 블랙 갈릭’, ‘히말라야 흑마늘’과 같은 특정 마늘은 명절선물용으로 많이 판매

되는 제품으로 30대 사이에서 인기 검색어로 등장함(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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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마늘’ 관련 연령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마늘의 ‘저장성’과 ‘기능성’ 면에서 성별에 따른 인기 검색어 차이가 나타남.

- 저장성이 좋아 김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저장 마늘’과 ‘국산’ 관련 마늘 검색어 여

성들 사이에서 인기(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알리신(Allisin)이 다른 마늘 품종보다 45% 이상 많이 함유된 ‘홍산 마늘’ 관련 검색

어는 2019년 하반기부터 남성들 사이에서 상위 10위권 이내 등장(2019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7> ‘마늘’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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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에는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일정한 

변화가 포착됨.

- 2018년~2019년은 전년 대비 당해연도 마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마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상반기부터는 마늘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마늘 소비

자 물가지수가 지속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4)(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마늘 가격 관련 보도가 2020년 1,617건에서 2021년 1,676건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 마늘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상위 8위)는 이전 분기(상위 15위)와 비

교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후, 빅카인즈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마늘 가격 관련 보도가 571건

으로 감소하면서 검색어 순위도 상위 15위까지 하락함.

<그림 3-8> 반기별 ‘마늘 가격’ 검색어 순위와 ‘마늘’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마늘가격’, ‘햇마늘가격’, ‘의성마늘가격’등 마늘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마늘 가격 관련 검색어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

4) 검색순위 15위 밖의 경우 모두 15위로 계산.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마늘)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2(2권):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14장. 양념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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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구매 단위 관련 검색어 순위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남. 소비자들은 1kg 마늘을 가

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20·30대의 경우 ‘10kg’을 더 선호하였음. 반면에 40·50대의 

경우 ‘5kg’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보임(2022년 상반기 기준).

- 전체 연령대에서 마늘 구매 단위 관련 검색어는 ‘1kg(13위)’, ‘10kg(41위)’, ‘5kg(42

위)’, ‘3kg(80위)’ 순으로 인기

❍ 10대의 경우 ‘덜 매운’ 마늘의 검색어가 상위 100위권 내에서 3회 이상을 차지함. 

- 덜 매운 통마늘 5kg(38위), 21년산 덜 매운 깐마늘(92위), 21년산 덜매운 통마늘 5kg

(대) 마늘/국내산(93위)(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9> 연령대별 ‘마늘’ 구입 단위 검색어 순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검색순위 100위 밖의 경우 모두 100위로 계산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재구성.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산 마늘 관련 검색어의 인기는 하락세임.

- ‘국산’ 관련 마늘 검색어는 항상 상위 56위권 안에 있었고 ‘중국산’은 코로나19 발생 

후 상위 100위권 밖이었다가 ’21년 상반기부터 차츰 순위가 상승하기 시작(’20년 하

반기 상위 100위권 밖 → ’22년 상반기 상위 7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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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반기별 ‘국산 마늘’과 ‘중국산 마늘’의 검색어 순위 변화(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국산 마늘’, ‘국내산 마늘’, ‘국산 깐마늘’등 ‘국산’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국산’으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

를 의미.

3) 검색순위 100위 밖의 경우 모두 100위로 계산.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재구성.

❍국산 마늘 관련 검색어 중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의성 마늘’임.

- 반기별 마늘 생산지별 인기 검색어는 ‘의성’, ‘해남’, ‘창녕’, ‘제주’, ‘고흥’, ‘태안’ 순.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으며 특유의 향과 강한 매운맛이 특징인 ‘의성 마늘’의 순위는 

항상 상위 10위권 안으로 검색 순위가 높음.

<그림 3-11> 반기별 ‘국산 마늘 생산지’ 검색어 순위 변화(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순위 100위 밖의 경우 모두 100위로 계산함.

2)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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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무 검색어는 ‘알타리’, ‘총각무’, ‘순무’임.

- 2020년 상반기까지 ‘수박 무’ 관련 검색어 인기

- 2021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인기 검색어 ‘레디쉬’

- 김장철인 하반기에 ‘김장 무’,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 급상승

<그림 3-12> ‘무’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연령대별 ‘편리성’, ‘건강 기능성’ 면에서 인기 검색어 차이가 나타남.

- 30대 사이에서 손질이 편리한 ‘세척 무’, ‘회 무채’ 등의 검색어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50대 사이에서 ‘유기농 무’ 검색어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20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떠오른 ‘레디쉬’가 30대 사이에서 인기 검색어로 등장

(2020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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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무’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성별에 따라 ‘크기’, ‘맛’, ‘편리성’ 면에서 검색어 사용패턴의 차이가 나타남.

- 손질이 편리한 ‘세척 무’, ‘회 무채’ 관련 검색어 남성에게 인기, 매끈하고 크기가 작은 

‘초롱 무’와 쉽게 무르지 않아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한 맛이 특징인 ‘천수 무’ 관련 검

색어 여성에게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여성들 사이에서 ‘유기농 무’ 관련 검색어 더 많이 등장(2022년 상반기 기준)

- 2020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레디쉬’ 관련 검색어는 남성들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2020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14> ‘무’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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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에는 일련의 상관관계 나타남.

- 2022년 무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 하락세,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추이(2022년 

상반기 기준)

- 무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 반입량과 연관성이 있으며5) 상반기와 하반기 변동성이 뚜

렷하게 나타남(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무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는 김장철인 하반기에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6) 관련 검색어 

순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남(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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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반기별 ‘무 가격’ 검색어 순위와 ‘무’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검색순위 15위 밖의 경우 모두 15위로 계산.

4)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 상관계수=0.8.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무’7)를 토대로 저자 작성.

5) 무 반입량이 증가하면 도매가격은 내려가고, 무 반입량이 감소하면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엽근 채소 - 2018년 12월호.

6) 김성우, 노호영, 윤선희, (2016), 배추·무 월별 소비량 추정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소비자물가조사. 검색일: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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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배추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배추 검색어는 ‘알배추/알배기 배추/알배기’, ‘얼갈이/얼

갈이배추’로, 김장철인 하반기에 ‘절임 배추’와 ‘배추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함.

- 2018년~2022년 사이 ‘봄동’ 관련 검색어 순위가 상반기에는 항상 상위 15위권 안에

서 1회 이상 검색어 순위권에 들었으나, 반기에는 상위권에 오르지 못함. 이는 봄동의 

출하 시기가 겨울철이기 때문임.

- 2022년 1월 청방 배추 관련 내용 방송 후 2022년 상반기에 ‘청방 배추’ 검색어가 새

롭게 등장8)

<그림 3-16> ‘배추’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연령대별로 배추의 ‘기능성’ 면에서 관심 검색어 차이가 나타남.

- 몸에 좋은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된 ‘배타 후레쉬’ 관련 검색어는 50대 사이

에서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스테비아 비료를 뿌려 배추의 저장성을 높이는 ‘스테비아 절임 배추’가 2021년 하반

기 30대 사이에서 새롭게 등장(2021년 하반기 기준)

8) 김석, “세월 이겨낸 식당들…KBS 설특집 ‘한국인의 밥집’ 3부작 방송”, 「연합뉴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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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팜(2018년 상반기)’, ‘푸드윈도 산지 직송(2018년 하반기)’, ‘하나로마트 절임 

배추(2020년 하반기)’, ‘전통시장’, ‘해오름농원(2022년 상반기)’의 검색어로 배추의 

인기 구입장소 변화를 보여줌(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17> ‘배추’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여성은 ‘유기농 배추’, 남성은 ‘건강성’ 관련 검색어가 우세함.

- ‘유기농 배추’, ‘무농약 배추’의 검색어는 여성들 사이에서 상위 인기 검색어로 등장

(2018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기준)

- 일반 배추에 비해 페놀산이 10배 이상 함량 된 ‘빨간 배추’ 관련 방송9)이 나오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상위 30위권 검색어에 등장.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더 높은 순위

의 검색어로 등장함(2018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기준).

-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추진한 2022

년 상반기 남녀 모두에게 ‘전통시장 장보기’ 검색어 새롭게 등장(2022년 상반기 기준)

9) 김지혜, “빨간 배추 효능? 항산화·항노화·항암효과… 국내서 세계 최초 개발”, 「경인일보」,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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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배추’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배추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

- 배추 소비자 물가지수는 배추 생산량과 연관성이 있으며10) 상반기와 하반기 변동성

이 뚜렷하게 나타남. 특히, 2020년 하반기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김장철인 2021년 하반기에 들어서 재상승함. 2022년 하

반기는 가을배추 생산량이 증가하여11)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음(2020

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김장 시기인 하반기에는 배추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가 항상 상위 2위권에 머묾. 배추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는 김장철인 하반기에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12) 관련 검색어 순

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엽근 채소 - 2022년 06월호.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엽근 채소 - 2022년 10월호.

12) 김성우, 노호영, 윤선희, (2016), 배추·무 월별 소비량 추정 및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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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반기별 ‘배추 가격’ 검색어 순위와 ‘배추’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검색순위 15위 밖의 경우 모두 15위로 계산.

4)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 상관계수=0.8.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저자 작성.

2.5. 김치

❍김치의 경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남.

-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김치 인기 검색어는 ‘종가집김치’, ‘안동 학가산 김

치’임.

- 2022년 상반기 실비 김치 먹방13) 후 2022년 상반기에 ‘대전 선화동 실비 김치’ 검색

어 상위 3위 차지

- 김치는 아니지만 ‘절임 배추’ 관련 검색어 순위가 하반기에는 항상 5위권 안에 들고 

관련 검색어가 상반기에 비해 많은 특징을 보임. 김장을 앞둔 시기에 절임 배추의 관

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13) 김순신,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 미우새 깜짝 등장”, 「텐아시아」,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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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가집김치’, ‘비비고 김치’, ‘안동 학가산 김치’,‘조선호텔 김치’ 검색어를 통해 김치 

업체의 인기도를 알 수 있음.

<그림 3-20> ‘김치’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김치’ 키워드와 관련하여 30대 층은 ‘먹방’, 50대 층은 ‘홈쇼핑’ 방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TV 프로그램에서 실비 김치 먹방 이후 30대층에서 ‘실비 김치’ 관련 검색어 상위 2위

권까지 상승(2022년 상반기 기준)

- 홈쇼핑에서 할인판매를 진행한 ‘도미솔김치’가 50대층에서 인기 검색어로 등장(2022

년 상반기 기준)

- ‘묵은지’, ‘파김치’의 검색어 순위는 50대보다 30대에서 더 높아 젊은 층이 더 선호하

는 것으로 사료됨(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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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김치’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또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김치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남. 전체 연령대 기준 김치 종류

에 따른 검색어 순위는 ‘파김치(8위)’, ‘묵은지(9위)’, ‘열무김치(11위)’, ‘총각김치(12

위)’, ‘배추김치(17위)’ 순으로 나타남. 10대는 ‘묵은지’, 20대~40대는 ‘파김치’, 50대

는 ‘열무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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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연령대별 김치 종류에 따른 검색어 순위(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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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여성은 ‘조선호텔 김치’, 남성은 ‘대전 선화동 실비 김치’ 관련 

검색어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상반기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조선호텔 김치’ 관련 검색어 순위 상승세

(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20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대전 선화동 실비 김치’ 검색어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 검색어로 등장. 특히,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먹방 후 2022년 상반기에는 상위 2

위까지 급상승(2020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중국산 김치’ 관련 검색어는 남성에게만 등장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후 상위 30위

권 안에 들지 못했다가 2022년 상반기 상위 30위로 재등장(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23> ‘김치’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김치 소비자 물가지수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가 2021년 하반기 이후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가을배추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김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14) 김치 

가격 관련 검색어는 김장철인 하반기에만 상위 인기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 김치 가격 관

련 검색어는 김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김장 시기와 더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줌.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전망 2022(2권):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13장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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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반기별 ‘김치가격’ 검색어 순위와 ‘김치’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절임배추가격’, ‘해남절임배추가격’ 등 ‘김치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김치가격’관련 검색어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

4) 검색순위 100위 밖의 경우 모두 100위로 계산.

5)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 상관계수=-0.4.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김치’를 토대로 저자 작성.

2.6. 감자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감자 검색어는 ‘햇감자’, ‘수미감자’, ‘홍감자’, ‘강원도

감자’임.

- 2018년~2022년 사이 햇감자의 검색어 순위가 상반기에는 항상 6위권 안에 드는 반

면 하반기에는 9위권 아래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임. 이는 햇감자의 출하 시기가 6월

이기 때문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강원도 감자 농가 판매 지원사업를 추진한 2020년 상

반기 ‘강원도감자’의 순위가 상위 2위권으로 급상승

- 2021년 상반기부터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인디언감자’의 효

능이 알려지면서 상위 인기 검색어로 등장15)

15) 김혜미, 해남 아피오스, 인디언 감자 “인삼 맛이 난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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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상반기

1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2 돼지감자 돼지감자 돼지감자 홍감자 강원도감자 홍감자 홍감자 홍감자 홍감자

3 햇감자 홍감자 홍감자 돼지감자 강원도감자10kg 감자10kg 수미감자 감자10kg 수미감자

4 수미감자 감자10kg 수미감자 수미감자 감자10kg 수미감자 햇감자 수미감자 햇감자

5 감자10kg 수미감자 햇감자 감자10kg 수미감자 강원도감자 감자10kg 멕시코감자 감자10kg

6 홍감자 감자20kg 감자10kg 홍영감자 햇감자 감자20kg 돼지감자 자색감자 감자20kg

7 감자20kg 알감자 감자가격 감자가격 홍감자 돼지감자 부안감자 인디언감자 인디언감자

8 씨감자 강원도감자 감자20kg 감자20kg 인디언감자 햇감자 감자가격 강원도감자 두백감자

9 감자가격 햇감자 홍영감자 못난이감자 2020햇감자 인디언감자 감자20kg 홍영감자 감자가격

10 알감자 아피오스 자색돼지감자 강원도감자 돼지감자 수미감자10kg 강원도감자 감자20kg 감자5kg

11 감자5kg 자색감자 감자5kg 알감자 수미감자10kg 감자5kg 감자5kg 아피오스 제주감자

12 강원도감자 감자5kg 알감자 홍영 감자5kg 알감자 카스테라홍감자 히카마감자 알감자

13 제주감자 두백감자 자색감자 햇감자 감자가격 두백감자 알감자 두백감자 강원도감자

14 인디언감자 감자가격 제주감자 자색돼지감자 감자20kg 감자가격 인디언감자 햇감자 멕시코감자

15 자색감자 수미감자10kg 강원도감자 두백감자 햇감자10kg 생돼지감자 제주감자 알감자 자색감자

<그림 3-25> ‘감자’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연령대별 ‘맛’, ‘크기’, ‘건강 기능성’ 키워드를 중심으로 트렌드의 차이가 나타남.

- 30대의 경우 크기가 작은 ‘알감자’와 담백한 맛이 특징인 ‘두백감자’의 검색어 순위가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수미감자’와 사포닌과 같은 건강 성분이 풍부하게 함

유된 ‘인디언감자’, ‘아피오스’의 검색어가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19년 상반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러셋감자’ 30대층에서 인기 검색어로 등장(2019

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20년 상반기 강원도 감자 농가 돕기를 진행하여 관련 검색어가 30대와 50대 모두

에서 급증(2020년 상반기 기준)

<그림 3-26> ‘감자’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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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건강 기능성’ 감자 관련 인기 검색어에 차이를 보임.

-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되는 ‘홍감자’와 ‘카스테라홍

감자’ 검색어 여성들에게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두백감자’,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좋은 ‘멕시코감자’ 

검색어는 남성들에게 인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19년 TV 프로그램에서 못난이감자 방송 및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못난이감자’, 

‘이마트 못난이 감자’ 관련 검색어 모든 성별에서 검색어 급상승(2019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기준)

- 2020년 상반기 강원도 감자 농가관련 보도 이후 모든 성별에서 ‘강원도감자’ 관련 검

색어 급증(2020년 상반기 기준)

<그림 3-27> ‘감자’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2022년 감자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 상승세,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추이가 나타남. 

- 감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감자 생산량 및 재고량과 연관성이 있어 감자 집중 출하 시기

인 6월~7월(하반기)에 감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16)(2018년 상

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감자 - 2022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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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 변동과 감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 하반기부터 비

슷한 추이를 보임으로써 다른 시기에 비해 감자 가격에 대한 반응이 민감한 것으로 사

료됨.

- 빅카인즈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감자 가격 관련 보도가 증가함(전반기에 비해 

218건 증가). 이에 따라 검색어 순위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2020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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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반기별 ‘감자가격’ 검색어 순위와 ‘감자’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검색순위 15위 밖의 경우 모두 15위로 계산함.

4)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 상관계수=0.2.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감자’를 토대로 저자 작성.

2.7. 쌀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쌀 검색어는 ‘쌀 20kg’, ‘쌀 10kg’임.

- ‘쌀 20kg’ 검색어는 꾸준히 상위 1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쌀 구매 단위 중 20kg가 인

기가 많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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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히카리 쌀’, ‘이천 쌀’, ’신동진 쌀‘, ‘철원 오대 쌀’ 검색어를 통해 쌀의 인기 품종 

변화를 보여줌. 

- 벼 수확시기인 하반기에 해당연도 ‘햅쌀’ 검색어 순위가 급상승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 3-29> ‘쌀’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쌀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추이 분석 결과, 쌀 ‘포장단위’와 ‘기능성’ 면에서 차이가 나타남.

- ‘고시히카리 쌀’은 30대 사이에서 ‘신동진 쌀’은 50대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 검색어

로 등장(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30대 사이에서 소 포장된 ‘쌀 5kg’이 인기 검색어로 나타남

(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20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등장한 다이어트와 당뇨에 좋은 ‘카무트 쌀’ 검색어 50대 

사이에서 인기(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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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쌀’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성별에 따른 쌀 검색어 관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쌀의 ‘기능성’과 ‘구입 단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이가 나타남.

- 2020년 하반기 건강 TV프로에서 ‘카무트 쌀’ 방영 후 여성들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 

검색어로 등장(2020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식감이 부드럽고 쌀알이 뽀얗고 눈부셔 백진주라 불리는 ‘백진주 쌀’ 검색어가 여성

에게 인기임(2022년 상반기 기준). ‘쌀 5kg’ 검색어 남성 사이에서 더 높은 순위의 검

색어 차지(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31> ‘쌀’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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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자 물가지수는 쌀 생산량에 영향을 받아 2020년도부터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

소하여 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남. 이후,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생

산량이 증가하여 쌀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2020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쌀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쌀 가격과 관

련된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는 가격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2018년 상

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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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반기별 ‘쌀가격’ 검색어 순위와 ‘쌀’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쌀가격’, ‘찹쌀가격, ‘쌀20kg가격’등 ‘쌀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쌀가격’관련 검색어로 보았고 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의미.

4) 검색순위 100위 밖의 경우 모두 100위로 계산.

5)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 상관계수=-0.8.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배추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토대로 저자 작성.

2.8. 계란

❍상위 15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쌀 검색어는 ‘구운 계란’, ‘감동란’, ‘맥반석계란’, ‘훈제 

계란’, ‘반숙란’, ‘청란’, ‘메추리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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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숙란’, ‘훈제란’, ‘삶은 계란’, ‘구운란’ 등의 검색어를 통해 계란 익힘 정도에 따른 

인기 순위를 알 수 있음.

- 2021년 상반기에 ‘미니언즈 구운 계란’ 검색어 새롭게 등장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2021년 하반기 2022년상반기

1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구운계란

2 감동란 오골계초란 감동란 감동란 감동란 감동란 계란 계란 계란

3 맥반석계란 감동란 맥반석계란 맥반석계란 맥반석계란 계란 감동란 감동란 맥반석계란

4 훈제계란 맥반석계란 훈제계란 반숙란 반숙란 맥반석계란 맥반석계란 맥반석계란 감동란

5 청계닭 훈제란 반숙란 훈제계란 계란 반숙란 반숙란 반숙란 반숙란

6 계란 초란 계란 훈제란 훈제란 훈제란 훈제란 훈제란 훈제란

7 반숙란 훈제메추리알 훈제란 계란 훈제계란 훈제계란 훈제계란 훈제메추리알 훈제메추리알

8 훈제란 계란 훈제메추리알 훈제메추리알 청란 훈제메추리알 훈제메추리알 메추리알 청란

9 아라리계란 반숙란 청란 구운계란60구 유정란 청란 유정란 유정란 구운란

10 청란 훈제란 구운란 청란 훈제메추리알 유정란 메추리알 달걀 유정란

11 청란가격 아라리계란 유정란 구운란 청계란 메추리알 구운란 훈제계란 메추리알

12 유정란 청란 메추리알 메추리알 구운란 구운란 달걀 구운란 훈제계란

13 훈제메추리알 백봉오골계초란 아라리계란 아라리계란 타조알 오리알 청란 청란 아라리계란

14 메추리알 메추리알 청계란 유정란 메추리알 호유란 미니언즈구운계란 아라리계란 청계란

15 백봉오골계 구운란 청란가격 오리알 구운계란60구 삶은계란 구운계란60구 삶은계란 달걀

<그림 3-33> ‘계란’ 관련 반기별 검색어 상위 15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 분석 결과, 계란 ‘익힘 정도’와 ‘건강성’ 면에서 인기 검색어 

차이가 나타남.

- ‘맥반석계란’, ‘반숙란’, ‘유정란’의 검색어 30대 사이에서 인기(2018년 상반기-2022

년 상반기 기준)

- ‘동물복지 유정란’과 ‘자연 방사 유정란’은 50대 사이에서 더 높은 인기 검색어로 등

장(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21년 상반기 유통업계에서 새롭게 출시한 ‘미니언즈 구운 계란’ 30대 사이에서 인

기 급상승(2021년 상반기-2021년 하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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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계란’ 관련 연령대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는 30대, 50대, 전체성별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또한,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계란의 익힘 단계가 다르게 나타남.

- 전체 연령 기준 계란 익힘 정도에 따른 검색어 순위는 ‘맥반석 계란(3위)’, ‘반숙란(5

위)’, ‘훈제란(6위)’, ‘삶은 계란(18위)’ 순임. 

- 네 품목 모두 젊은 층인 10대~20대 사이에서 인기였으나 30대 이후부터 인기 검색

어 순위가 하락함.

1

6

11

16

21

26

31

36

41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맥반석계란 반숙란 훈제란 삶은계란

<그림 3-35> 연령대별 계란 익힘방식에 따른 검색어 순위(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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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계란 판매 단위 관련 검색어에, 여성의 경우 식품 안전 및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구운 계란 60구’, ‘계란 30구’ 검색어가 인기(2018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코로나19 발생 후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1년 상반기부터 여성들 

사이에서 ‘난각번호 1번’ 관련 검색어 인기(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 2021년 상반기 새롭게 등장한 ‘미니언즈 구운 계란’ 관련 검색어 특히 여성들 사이에

서 인기(2021년 상반기-2021년 하반기 기준)

<그림 3-36> ‘계란’ 관련 성별별 검색어 상위 30위(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여/남.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계란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19 발생 후 계란 소비가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에 

급상승함. 계란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는 2020년 상반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반기에 

비해 상위 12위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후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을 수입하면

서 계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가격 관련 검색어 순위 변동

성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2020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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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반기별 ‘계란가격’ 검색어 순위와 ‘계란’ 소비자 물가지수(2018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주 1) 검색어 범위-전체연령, 전체성별.

2) 소비자 물가지수 단위(2020=100).

3) ‘계란가격’, ‘청란가격, ‘유정란가격’등 계란 가격과 관련한 검색어를 모두 계란 가격 관련 검색어로 보았고 그 중 가

장 높은 순위를 의미.

4) 검색어 순위와 소비자 물가지수 사이 상관계수=-0.6.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와 통계청 계란의 소비자 물가지수 ‘계란’을 토대로 저자 작성.

2.9. 반찬류

❍ ‘절임 배추’와 ‘절임 무’ 관련 검색어 하락세

- ‘절임 배추’와 ‘절임 무’ 관련 인기 검색어 순위는 김장철이 있는 하반기에 순위가 상

승하는 특징을 보임. 2021년도부터는 ‘절임 무’와 ‘절임 배추’의 검색어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무와 배추의 가공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논란17)이 되어 인

기 검색어 순위도 하락한 것으로 사료됨.

- 인기 검색어 순위를 통해 김장철 ‘절임 무’보다 ‘절임 배추’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7) 박형기, “중국산 김치 알몸 남자가 구정물에서 배추 절여…쥐도 득실”, 「뉴시1」, 2021.03.12.

정은나리, “중국인 줄 알았는데…” 무 닦은 수세미로 발바닥 문지르는 영상 ‘경악’, 「세계일보」,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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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절임 배추’, ‘절임 무’ 관련 인기 검색어 순위

주: ‘절임 배추’, ‘절임 무’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절임 배추’ 관련 검색어는 김장철 40~60대 사이에서 가장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김장철인 하반기에 40대~60대 이상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

으로 분석됨. 또한, 이러한 인기 상승은 20~4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즉, 전 세대

에 걸쳐 김장철 절임 배추에 대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산 절임 배추에 대한 검색어가 인기 순위에 등장했으나 중국

산 알몸 배추 파동이 있었던 2021년 상반기 이후 중국산 관련 검색어는 인기 순위에 

나타나지 않음. 최근 ‘절임 배추’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하나로 마트 절임 배

추’였으며 이어서, ‘농협 하나로 마트 절임 배추’, ‘하나로 절임 배추’ 등이 순위에 오

름. 이를 통해 국내산 절임 배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2022년 상

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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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절임 배추’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절임 배추’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절임 무’ 관련 검색어는 40~60대 사이에서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40대~60대 이상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됨. 김장

하는 주 연령층이 40~60대 이상 사이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절임 무’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절임 알타리’였으며 이어서, ‘절임 총각무’, 

‘알타리 절임 무’ 등이 순위에 오름. 2021년 상반기 이후 절임무 관련 위생 사건이 보

도되면서18) 관련 인기검색어 순위도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40> ‘절임 무’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절임 무’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18) 정은나리, “중국인 줄 알았는데…” 무 닦은 수세미로 발바닥 문지르는 영상 ‘경악’, 「세계일보」,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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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견과류

❍건과류 중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감’

- ‘감’ 관련 검색어 순위는 항상 상위 5위권 내에 존재하여 가장 인기 있는 건과류로 사

료됨. 이어서 ‘망고’, ‘바나나’, ‘포도’, ‘무화과’ 순으로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망고’ 관련 인기 검색어는 하락세에 있으며, ‘무화과’ 관련 인기 검색어는 무화과 철

인(8월~11월)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더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3-41> ‘견과류’ 관련 인기 검색어 순위

주: ‘감’, ‘망고’, ‘무화과’, ‘바나나’, ‘포도’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감’ 관련 검색어는 전 연령층에서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전 연령층에서 상위 10위권 내를 차지하여 인기 있는 것으로 분

석됨.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던 20대 사이에서도 인기도가 상승

세에 있음.

- ‘감’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곶감’이었으며 이어서, ‘상주곶감’, ‘감말랭이’ 등

이 순위에 오름. 특히 20대 사이에서 ‘곶감 단지’의 검색어가 새롭게 등장하여 20대 사

이에서 전통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19)을 알 수 있음(2022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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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감’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감’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망고’ 관련 검색어는 20대, 40대 사이에서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20대, 40대 사이에서 상위 10위권 내를 차지하여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망고 가공식품의 인기도는 식품 안전 이슈20)가 있어 하락

세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망고’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건망고’였으며 이어서, ‘7d 망고’, ‘말린 망고’ 

등이 순위에 오름(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43> ‘망고’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망고’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19) 오승준, “MZ세대 레시피 만나… 곶감의 재발견”, 「동아일보」, 2022.12.19.

20) 이재은, “건망고 먹고 갑자기 설사·두드러기…’무첨가’ 제품의 배신”, 「머니투데이」,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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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관련 검색어는 20~30대 사이에서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20~30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20년 하반기에

는 날씨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치솟아 가공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건무화

과의 매출이 증가함21). 이에 주 소비자층인 20~50대의 무화과 관련 인기 검색어 순

위가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무화과’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반건조 무화과’였으며 이어서, ‘건무화과’, 

‘말린 무화과’ 등이 순위에 오름. 특히, 무화과 철인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44> ‘무화과’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무화과’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바나나’ 관련 검색어는 20대, 40대 사이에서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20대, 40대 사이에서 상위 15위권 내를 차지하여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분석됨. 50~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바나나’ 가공식품의 인기

는 회복기에 있으나 2020년 이전의 순위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이는 바나나의 

지속적인 인기도 감소와 수입량 감소22)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21) 김기환, “치솟는 과일값에 가공 과일 인기”, 「세계일보」, 2020.09.05.



2022년 농산물 검색어 트렌드 분석❙   61

- ‘바나나’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바나나칩’이었으며 이어서, ‘조비스 바나나

칩’, ‘골든사바 바나나칩’ 등이 순위에 오름(2022년 상반기 기준).

<그림 3-45> ‘바나나’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바나나’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 ‘포도’ 관련 검색어는 60대 이상 사이에서 인기

- 연령별 인기 순위는 60대 이상 사이에서 상위 10위권 내를 차지하여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20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한 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포도와 같은 어르신 선호 간식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23).

- ‘포도’ 관련 가장 인기 있는 검색어는 ‘건포도’였으며 이어서, ‘요거트 포도’, ‘유기농 

건포도’ 등이 순위에 오름(2022년 상반기 기준).

22) 김다정, “바나나, 국내산 가격경쟁력 갖춰…수입량 3년새 20%↓”, 「농민신문」, 2022.07.07.

23) 편도욱, “롯데마트, 건식품 선물 세트선물세트 매출 매년 신장”, 「로이슈」, 2020.09.08.

정유미, “달콤·쫀득쫀득쫀득·고소한 ‘효도의 맛’”, 「경향신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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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포도 관련 연령별 검색어 순위

주: ‘포도’ 관련 검색어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준으로 봄.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순위를 web scrapping 방식을 통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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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전후 온라인 소매유통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분석을 통한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과 전망4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의 무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유통 채널

로 일부 이동하였음. 신선식품과 배달 외식의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증대는 스

마트폰과 소매유통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전개됨. 변화한 소비자의 트렌드 파악을 

위해 소매유통 애플리케이션 사용행태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음.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 온라인 소매유통 앱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쳐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유통 앱의 총사용 시간과 통계

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후 1~3년 차 사용 시간 변화를 살

펴봄.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의 유통 앱의 앱 총사용 시간 월별 데이터 및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앱 총사용 시

간은 해당 기간 유통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사용 시간의 총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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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앱 사용 시간의 변동이 있으나 총 온라인 유통 앱 사용 시간 

및 실거래액은 증가 추세

- 코로나19 발생 1년 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전년 대비 앱 사용 시

간은 17%, 실거래액은 42% 급증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2년 차에는 음식점 영업시간 등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앱 

사용 시간은 3% 감소하였으나 실거래액은 25% 증가함.

- 코로나19 발생 3년 차인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021년 대비 앱 사

용 시간이 20% 증가였고, 실거래액은 11% 증가함.

- 특히, 2022년 9월은 8월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세24)에 영향을 받아 총 앱 사용 

시간과 실거래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 유통 앱과 온라인 농축산물 거래액 추이

단위: 백만 시간, 원

주 1) ‘종합쇼핑/홈쇼핑’, ‘대형할인점’, ‘소셜커머스/오픈마켓’, ‘온라인 전문 식품 몰’ 부분의 총 앱 사용 시간을 의미함.

2) 실거래액은 음식료품 총거래액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값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소비자 물가지수(2020=100)(검색일: 2022.11.28.) 자료 재가공.

❍코로나19 발생 후 3년 차 기준, 온라인 유통 앱 총사용자 수 증가세 50~6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24) 보건복지부(https://nco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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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기준 40대의 유통 앱 총사용자 수는 3,562,16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2,586,784명), 50대(1,982,438명)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후 3년 차 기준 코로나 발생 전 대비 50~60대 총 사용자 비중은 5.0% 

증가하였고, 20~40대 총 사용자 비중은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온라인 소

비를 꺼리던 50~60대도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구매를 처음 경험해보고 지속해서 온

라인 구매를 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그림 4-2> 온라인 유통 앱 연령대별 분석

단위: 명

주: ‘종합쇼핑/홈쇼핑’, ‘대형할인점’, ‘소셜커머스/오픈마켓’, ‘온라인 전문 식품 몰’ 사용 시간 기준 상위 3개 앱의 사용

자 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재가공.

❍코로나19 발생 3년 차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앱 사용시간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

- 2022년 1월~9월까지 여성의 총유통 앱 사용 시간은 약 1억 8백만 시간으로 전체 사

용시간의 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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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온라인 유통앱 총 사용시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7.2%에서, 2021

년의 67.5%, 2022년 9월 기준 69.5%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C) 여성(A) (A)/(C) 남성(B) (B)/(C) (A)/(B)
2020년 230,658,618 155,061,436 67.2% 75,597,183 32.8% 205.1%
2021년 223,619,773 151,033,876 67.5% 72,585,897 32.5% 208.1%

2022년 9월 누적 156,844,192 108,979,914 69.5% 47,864,277 30.5% 227.7%

<그림 4-3>  온라인 유통 앱 성별 분석

단위: 시간

주: ‘종합쇼핑/홈쇼핑’, ‘대형할인점’, ‘소셜커머스/오픈마켓’, ‘온라인 전문 식품 몰’ 사용 시간 기준 상위 3개 앱의 사용

자 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재가공.

❍ ‘라이브쇼핑’, ‘건강식’, ‘공동구매’ 관련 앱 총 사용시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30~40대에서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남.

- ‘#풀무원’은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총사용 시간이 121%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 ‘그리팅(61%)’, ‘초특가 라이브 쇼핑 VOGO(59%)’

순으로 조사됨.

- 사용 시간 급증한 앱 상위 3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라이브 커머스 관련 앱(초특

가 라이브 쇼핑 VOGO)은 10대(99%)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

식 관련 앱(그리팅)의 경우 40대(78%)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직영 몰 관련 앱(풀

무원)의 경우 60대(164%)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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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사용 시간 급증한 앱 상위 3개

단위: 시간

주 1) ‘종합쇼핑/홈쇼핑’, ‘대형할인점’, ‘소셜커머스/오픈마켓’, ‘온라인 전문 식품 몰’ 중 사용 시간 급증한 앱 상위 3개

앱을 분석함.

2) 앱별 총 사용 시간은 각 연도의 1월~9월까지의 총 사용 시간 합을 의미함.

자료: 모바일인덱스 재가공.

❍유통 앱 사용 시간 점유율은 쿠팡이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유통 앱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쿠팡이 2022년 기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였고, 이어서 11번가 7%, G마켓 5% 순 등으로 조사됨. 특히, 쿠팡의 점유율은 

2019년 39%에서 17% 증가하여 2022년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 유통앱 시장 점유율

주: 각 연도의 1~9월 ‘종합쇼핑/홈쇼핑’, ‘대형할인점’, ‘소셜커머스/오픈마켓’, ‘온라인 전문 식품 몰’ 사용 시간의 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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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앱 총사용 시간 및 거래량 향후에도 증가 추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유통앱 사용시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 온라인 유통 

앱 총사용 시간은 최소 1.96 십억 시간에서 최대 2.16 십억 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온라인 음식료품 거래액 또한 꾸준한 증가세로 이어져 2023년 온라인 음식료품 거래

액은 최소 33.23조 원에서 최대 34.3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6> 유통앱 시장 점유율

주 1) 온라인 유통 앱 사용량 데이터 중 쇼핑 부문(종합쇼핑/홈쇼핑, 마트, 소셜커머스/오픈마켓)과 식음료 판매(온라인 

전문 식품몰) 부분의 총사용 시간을 의미함.

2) 2022년도 10월~12월 데이터는 최근 증감률 데이터를 반영하여 추정함.

3) 시나리오1은 2021년대비 2022년 증감률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함.

4) 시나리오2는 최근 3개년 평균 증감률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함.

자료: 모바일인덱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검색일: 2022.10.26.)자료 재가공.



코로나19 발생 전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분석을 통한 외식 배달시장 현황과 전망❙   69

코로나19 발생 전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분석을 통한 외식 배달시장 
현황과 전망5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소비자들의 외식 소비의 무대는 대면 외식 시장에서 배달 외식 

시장으로 급격히 이동되었음. 배달 외식 시장의 판매 증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전개됨. 변화한 소비자의 트렌드 파악을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행태 변

화를 살필 필요가 있음.

❍본 분석에서는 코로나19 발생이 배달 앱 사용 시간에 영향을 미쳐 온라인 음식 서비스 

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배달 앱의 총사용 시간과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사용 시간 변화를 살펴봄.

❍분석을 위하여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의 배달 앱 총사용 시간 월별 데이터 및 통계청 온라

인쇼핑 동향 조사 음식 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함. 앱 총사용 시

간은 해당 기간 배달 앱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사용 시간의 총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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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앱 사용 시간의 변동이 있으나 2022년 상반기부터 총 배달

앱 사용 시간 및 실거래액은 감소세

- 코로나19 발생 1년 차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해 전년 대비 앱 사용 시

간은 58%, 실거래액은 76% 급증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2년 차에는 1년 차의 증가세에 이어 총 배달앱 사용 시간은 80%, 실

거래액은 55% 증가함.

- 코로나19 발생 3년 차인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완화로 외식빈도가 높아지면서 

2021년 대비 앱 사용 시간은 8% 증가하였고, 실거래액은 1% 감소함.

- 특히, 2022년 9월은 8월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세25)에 영향을 받아 총 앱 사용 

시간과 실거래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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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앱 사용시간 실거래액

<그림 5-1> 배달앱 사용시간과 온라인 실거래액 추이

주 1) 총 앱사용시간은 모바일인덱스 배달앱 총 사용 시간을 의미함.

2) 실거래액은 음식서비스 총거래액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눈 값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소비자 물가지수(2020=100)(검색일: 2022.11.28.) 자료 재가공.

25) 보건복지부(https://ncov.kdca.go.kr/)



코로나19 발생 전후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분석을 통한 외식 배달시장 현황과 전망❙   71

❍코로나19 발생 후 3년 차 기준, 배달앱 총 사용자 수 증가세는 50대~60대에서 두드러짐.

- 2022년 9월 기준 40대의 배달 앱 총사용자 수는 5,444,4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어서 30대(4,955,310명), 20대(4,196,334명) 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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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온라인 배달 앱 연령대별 분석

단위: 명

주: 배달앱 총 사용 시간 기준 상위 3개 앱의 사용자 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코로나19 발생 3년 차 기준 코로나 발생 전 대비 50~60대 총 사용자 비중은 110% 증가

하였고, 20~40대 총 사용자 비중은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온라인 소비를 꺼

리던 50~60대도 코로나 여파로 배달앱을 처음 경험해보고 지속해서 배달앱을 사용하

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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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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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22년

110% 증가

9% 감소

<그림 5-3> 온라인 배달 앱 연령대별 사용지 바중

단위: %

주: 배달앱 총 사용 시간 기준 상위 3개 앱의 사용자 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코로나19 발생 3년 차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1인당 평균 앱 사용 시간 증가율 크게 나

타남.

- 2022년 9월 기준 여성의 총배달 앱 사용 시간은 1천 2백 시간,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은 141분으로 남성보다 총사용 시간 기준 3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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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온라인 배달 앱 성별별 분석

단위: 명

주: 배달앱 총 사용 시간 기준 상위3개 앱의 사용 시간을 성별별로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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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3년 차 기준 코로나 발생 전 대비 남성의 1인당 평균 앱 사용 시간 비중

은 8% 증가하였고, 여성은 6% 감소하였음.

70.4%

29.6%

69.5%

30.5%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여 남

2019년 2022년

6%감소

8% 증가

<그림 5-5> 온라인 배달 앱 성별별 사용지 바중

단위: %

주: 배달앱 총 사용 시간 기준 상위3개 앱의 사용 시간을 성별별로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배달 앱 사용 시간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배달 앱 시장 점유율’ 살펴본 결과, ‘배달의 민족’이 32,646천 시간으로 전체 유통 앱 

사용 시간 중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배달요기요(12%)’, ‘배민커넥트(9%)’, ‘쿠팡이츠(5%)’ 등 순으로 나타남(2022년 

기준).

- 특히, ‘배달의 민족’의 점유율은 2019년 66%에서 2022년 69%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쿠팡이츠’ 앱관련 사용시간이 2022년 전체 시장 점유율의 

4위~5위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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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66%

배달요기요

19%

배민사장님

5%

배민커넥트

3%

요기요 사장님

2%

기타 (21개)

5%

배달의민족

69%

배달요기요

12%

배민커넥트

9%

쿠팡이츠

5%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4%

기타 (30개)

1%

2019년 2022년

<그림 5-6> 온라인 배달 앱 시장 점유율

단위: %

주: 각 연도의 1~9월 배달 앱 사용 시간의 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 ‘자사앱’ 사용 시간은 감소세, ‘민간/공공 배달앱’, ‘업주용’ 앱 사용 시간은 증가세

- 각 유형별 배달 앱 총 사용 시간을 분석한 결과 ‘먹깨비 사장님(업주용 배달앱)’이 

2,058%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위메프오(공공배달앱) ’

가 495%, ‘배달의 민족(민간 배달앱)’이 17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맥도날드(자사

앱)’은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19년 대비 2022년 기준).

- 연령대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먹깨비 사장님(업주용 배달앱)’의 20대 사용자의 총 앱 

사용 시간이 5,139%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맥도날드(자사앱)’의 30대 이용

자의 총 앱사용 시간이 88%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2019년 대비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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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배달앱 유형별 사용시간 변화 분석

단위: 시간

주 1) 배달앱 각 유형별 ‘민간배달앱’, ‘공공배달앱’, ‘자사앱’, ‘업주용’ 사용시간 변화량이 가장 큰 앱을 기준으로 분석함.

2) 앱별 총 사용 시간은 각 연도의 1월~9월까지의 총 사용 시간 합을 의미함.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 ‘공공 배달앱’, ‘브랜드 공식 앱’, ‘배달비 없는 앱’ 관련 앱 총사용 시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급증한 앱이 다르게 나타남.

- ‘일단시켜’는 2022년 9월 대비 총사용 시간이 40%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어서, ‘맘스터치(26%)’, ‘두잇(20%)’순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됨. 

- 코로나19 발생으로 배달앱 사용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공공 배달앱(일단

시켜), 배달비 없는 앱(두잇) 등 배달 수수료가 낮거나 발생하지 않는 앱에 대한 관심

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 사용 시간 급증한 앱 상위 3개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공공 배달앱(일단시켜)은 

60대에서 전월 대비 1,204%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고, 브랜드 공식 앱



76   ❙

(맘스터치)은 20대(75% 증가), 배달비 없는 배달앱(두잇)은 30대(37% 증가)에서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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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가

<그림 5-8> 사용시간 급증한 앱 상위 3개

단위: 시간

주 1) ‘일단시켜’는 강원도 공공 배달앱임.

2) ‘맘스터치’는 맘스터치 공식 앱임.

3) ‘두잇’은 배달비 없는 배달앱임.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배달앱 앱 총사용 시간 및 매출액 향후 증가 추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발생 직후 배달 앱 사용시간이 급증하였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앱 사용시간은 완만한 증가세로 이어짐. 2023년 배달 앱 총사용 시간은 

최소 5.37억 시간에서 최대 6.94억 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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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온라인 배달앱 사용시간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시간

주 1) 총 앱사용시간은 모바일인덱스 배달앱 총 사용 시간을 의미함.

2) 2022년도 10월~12월 데이터는 최근 증감률 데이터를 반영하여 추정함.

3) 시나리오1은 2021년대비 2022년 증감률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함.

4) 시나리오2는 최근 3개년 평균 증감률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함.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코로나19 발생 후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이어졌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거래액은 완만한 증가세로 이어짐. 2023년 온라인 

음식 서비스 매출액 최소 29.01조 원에서 최대 34.72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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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 추이 및 전망

단위: 조 원

주 1) 총 앱사용시간은 모바일인덱스 배달앱 총 사용 시간을 의미함.

2) 2022년도 10월~12월 데이터는 최근 증감률 데이터를 반영하여 추정함.

3) 시나리오1은 2021년대비 2022년 증감률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함.

4) 시나리오2는 최근 3개년 평균 증감률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함.

자료: 모바일인덱스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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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신선식품 소비동향 
- 2019년~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6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 2022년에는 대면 외식의 활성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일부 회복하는 추세가 보

이고 있으나, 향후 식품산업 관련 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구의 내식과 외식의 비율

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동시에,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식품산업의 주요 화두였던 물가 급등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가구의 지출을 어떻게 변

화시켰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2022년 3분기까지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

구의 식품 소비지출액 변화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주요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 변화에 대응한 가구의 소비지출액 변화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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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2.1. 소비자물가지수의 급등과 가구의 소비지출액 변화

2.1.1.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시계열 분석

❍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3분기 급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2020년 2분기 이후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지수를 상회

- 2020년 2분기 이후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증가하여 가공식품 및 외식 물

가지수를 상회하였고, 2022년 3분기에 재차 급등

- 가공식품과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이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2

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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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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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그림 6-1> 소비자물가지수 변화(2019년 1분기-2022년 3분기)

자료: 통계청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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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 분석(명목, 실질)

❍ 2019년 1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가구의 월평균 명목 총 식품 소비지출액은 증가

하는 추세

- 전체 월평균 명목 식품비 지출액은 3분기로 한정하여 비교하면 2019년 700,354원, 

2020년 745,692원, 2021년 785,234원, 2022년 832,438원으로 증가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외식지출액 322,688 334,335 337,421 339,805 288,257 324,685 321,218 301,746 281,682 332,479 335,511 348,284 318,399 386,151 406,120

가공식품지출액 181,852 177,055 199,907 193,733 199,451 202,064 227,774 218,995 206,914 205,151 237,138 220,689 211,474 206,645 230,881

신선식품지출액 162,922 145,356 163,026 161,601 172,360 177,770 196,699 190,922 193,501 183,106 212,585 199,878 192,989 175,249 195,437

총합 667,462 656,745 700,354 695,139 660,068 704,519 745,692 711,663 682,097 720,736 785,234 768,851 722,861 768,045 832,438

162,922 145,356 163,026 161,601 172,360 177,770 196,699 190,922 193,501 183,106 212,585 199,878 192,989 175,249 195,437 

181,852 177,055 
199,907 193,733 199,451 202,064 

227,774 218,995 206,914 205,151 
237,138 220,689 211,474 206,645 

230,881 

322,688 334,335 
337,421 339,805 288,257 

324,685 
321,218 301,746 281,682 332,479 

335,511 348,284 
318,399 386,151 

406,120 

667,462 656,745 
700,354 695,139 

660,068 
704,519 

745,692 
711,663 

68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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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34 768,851 
72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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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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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가구의 월평균 명목 총식품비 지출액(2019년 1분기-2022년 3분기)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MDIS, 연도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소비가 월평균 명목 식품비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

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소비지출 비중 변화가 확인

-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식 지출액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

을 보이다 2022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2022년 3분기 가공식품 지출액 비중은 48.8%로, 전년 동기 지출액 비중인 42.7%와 

비교하여 6.1% p 증가

- 2022년 3분기 가공식품 지출액 비중은 27.7%로 전년 동일 분기 지출액 비중인 

30.2%와 비교하여 2.5% p 감소

- 신선식품 지출액 비중은 2022년 3분기 23.5%로 전년 동기 대비 3.6% 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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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외식지출액(비중) 48.3% 50.9% 48.2% 48.9% 43.7% 46.1% 43.1% 42.4% 41.3% 46.1% 42.7% 45.3% 44.0% 50.3% 48.8%

가공식품지출액(비중) 27.2% 27.0% 28.5% 27.9% 30.2% 28.7% 30.5% 30.8% 30.3% 28.5% 30.2% 28.7% 29.3% 26.9% 27.7%

신선식품지출액(비중) 24.4% 22.1% 23.3% 23.2% 26.1% 25.2% 26.4% 26.8% 28.4% 25.4% 27.1% 26.0% 26.7% 22.8% 23.5%

총식품비 667,462 656,745 700,354 695,139 660,068 704,519 745,692 711,663 682,097 720,736 785,234 768,851 722,861 768,045 832,438

24.4% 22.1% 23.3% 23.2% 26.1% 25.2% 26.4% 26.8% 28.4% 25.4% 27.1% 26.0% 26.7% 22.8% 23.5%

27.2% 27.0% 28.5% 27.9% 30.2% 28.7% 30.5% 30.8% 30.3% 28.5% 30.2% 28.7% 29.3%
26.9% 27.7%

48.3% 50.9% 48.2% 48.9% 43.7% 46.1% 43.1% 42.4% 41.3% 46.1% 42.7% 45.3% 44.0% 50.3%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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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가구의 월평균 명목 식품비 비중(2019년 1분기-2022년 3분기)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MDIS, 연도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 2022년 3분기 실질 식품비 지출액은 전년 3분기 대비 감소, 외식 지출액 비중은 증가 경향

- 2022년 3분기 실질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738,037 원으로 전년 동일 분기 대비 

1.85% 감소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외식지출액 326,109 337,062 339,680 341,812 289,298 325,238 320,930 300,395 278,259 325,036 325,328 333,000 296,516 351,750 362,187

가공식품지출액 185,441 179,195 202,554 195,694 200,514 201,963 227,797 217,927 205,313 202,079 232,079 212,507 199,203 189,253 208,395

신선식품지출액 172,508 155,605 175,430 171,649 180,218 183,798 190,084 183,296 178,572 170,078 194,515 182,387 173,379 157,089 167,455

총합 684,058 671,862 717,665 709,154 670,029 710,999 738,811 701,619 662,144 697,193 751,922 727,893 669,098 698,092 738,037

172,508 155,605 175,430 171,649 180,218 183,798 190,084 183,296 178,572 170,078 194,515 182,387 173,379 157,089 167,455 

185,441 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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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00 

296,516 351,750 
362,187 

684,058 671,862 
717,665 709,154 

670,029 
710,999 

738,811 
701,619 

662,144 
697,193 

751,922 
727,893 

669,098 
698,092 

738,037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신선식품지출액 가공식품지출액 외식지출액 총합

<그림 6-4> 가구의 월평균 실질 식품비(2019년 1분기-2022년 3분기)

단위: 원

자료: 통계청 MDIS, 연도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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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 실질 월평균 식품 지출액 비중을 비교해보면 외식 지출

액의 비중 변화가 발견

- 신선식품 비중은 25.9%(’21년 3분기)에서 22.7%(’22년 3분기)로 뚜렷하게 감소

- 가공식품 비중도 21년 3분기 30.9%에서 22년 3분기 28.2%로 감소

- ’22년 3분기 외식지출액 비중은 49.1%, ’21년 3분기 외식지출액 비중은 43.3%, 코

로나19 유행기간인 2020년 전체 식품비에서 차지하는 외식 지출액 비중은 전년 대

비 낮게 나타나지만, 2022년 2분기에는 크게 증가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2021
3/4

2021
4/4

2022
1/4

2022
2/4

2022
3/4

외식지출액(비중) 47.7% 50.2% 47.3% 48.2% 43.2% 45.7% 43.4% 42.8% 42.0% 46.6% 43.3% 45.7% 44.3% 50.4% 49.1%

가공식품지출액(비중) 27.1% 26.7% 28.2% 27.6% 29.9% 28.4% 30.8% 31.1% 31.0% 29.0% 30.9% 29.2% 29.8% 27.1% 28.2%

신선식품지출액(비중) 25.2% 23.2% 24.4% 24.2% 26.9% 25.9% 25.7% 26.1% 27.0% 24.4% 25.9% 25.1% 25.9% 22.5% 22.7%

총식품비 684,058 671,862 717,665 709,154 670,029 710,999 738,811 701,619 662,144 697,193 751,922 727,893 669,098 698,092 738,037

25.2% 23.2% 24.4% 24.2% 26.9% 25.9% 25.7% 26.1% 27.0% 24.4% 25.9% 25.1% 25.9% 22.5% 22.7%

27.1% 26.7% 28.2% 27.6% 29.9% 28.4% 30.8% 31.1% 31.0% 29.0% 30.9% 29.2% 29.8%
27.1% 28.2%

47.7% 50.2% 47.3% 48.2% 43.2% 45.7% 43.4% 42.8% 42.0% 46.6% 43.3% 45.7% 44.3% 50.4%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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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가구의 월평균 실질 식품비 비중(2019년 1분기-2022년 3분기)

단위: 원

자료: 통계청 MDIS, 연도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2.2. 가구의 주요품목별 신선식품 지출액 변화

2.2.1. 쌀, 감자

❍ 2022년에는 가구의 쌀 소비량 감소가 나타남.

- 2022년 쌀 소비자물가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쌀에 대한 명목 및 실질 월평균 지출

액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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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쌀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2022년 2분기 및 3분기 높은 감자 가격으로 실질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낮음.

- 2022년 감자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남.

- 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2분기 실질 감자 지출액은 크게 감소, 3분기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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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감자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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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채소류(마늘, 양파, 무, 배추)

❍마늘에서는 물가 상승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 가정식에서 양념으로 주로 쓰이는 마늘은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여 가격이 낮을 때 지

출액이 증가하는 경향

- 2020년 2분기 이후 물가 상승이 지속되어 마늘에 대한 월평균 실질 지출액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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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마늘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양파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 물가 하락에 따라 가구 지출액이 

크게 변화

- 양파의 물가는 2021년 1분기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 2021년 2분기부터 22년 2

분기까지 양파에 대한 월평균 실질 지출액은 물가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가격이 급등한 2022년 3분기 실질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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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양파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2022년 3분기 무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가구 소비지출이 감소

- 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3분기 146.7로 급등

- 실질 지출액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 분기 및 직전 분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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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무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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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김장채소인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3분기 폭등, 가구의 실질 지출액은 

전년 3분기 대비 급감

- 2022년 3분기의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64.0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가격 급등에 따라 2022년 3분기 실질 배추 지출액은 2021년 3분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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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배추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2.3.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에 대한 가구 지출은 가격 상승에 따라 감소

- 쇠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분기 이후 증가 추세를 지속하다 2022년 3분

기에는 소폭 감소 

- 높아진 물가의 영향으로 2022년 3분기 쇠고기 지출액은 2021년 3분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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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쇠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돼지고기 물가는 계절성을 보이며 해마다 증가, 실질 소비량은 2020년 이후 점차 감소

- 2020년 1분기 코로나 유행과 함께 가정식 확대로 실질 돼지고기 지출액이 증가

- 이후 2022년 1분기까지 돼지고기 실질 지출액은 완만하게 감소

- 2022년 2분기 돼지고기 물가 급등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 실질 지출액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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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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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에 대한 가구 실질 지출은 감소세

- 닭고기 물가는 2020년 4분기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질 지출액이 증가하고 4분기에 감소하는 계절성이 존재

- 같은 분기별로 살펴보면 연도 변화에 따라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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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4> 닭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2.4. 계란 및 우유

❍계란은 물가 증가에 대응하여 가구가 실질 지출액을 줄이기 어려운 품목

- 계란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분기부터 급등, 2021년 4분기 하락 이후 증가 

- 명목 지출액은 물가상승률과 유사한 경향이 존재

- 실질 지출액은 크게 변화하지 않아 일정한 수요량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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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계란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 2022년 기구의 실질 월평균 우유 지출액 감소

- 우유 물가는 2021년 4분기에 소폭 증가

- 분기별로 우유 실질 지출액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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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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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주요 가공식품(김치, 라면)

❍김치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가구의 실질 지출액은 감소 경향

- 김치의 물가는 2021년 3분기 이후 증가

- 가구의 김치 소비지출액은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점차 증가하는 계절성이 나타남.

- 2022년 3분기의 실질 김치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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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김치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주요 소비품목인 라면에 대한 가구의 월평균 실질 지출액은 점차 감소

-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4분기부터 증가

- 이에 따라 가구의 실질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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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 및 월평균 지출액 추이

단위: 원

주: CPI는 각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의미하며, 실질지출액은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는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바탕으로 디플레이팅 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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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스크래핑을 통한 온라인 농축산물 
소비동향 분석7

1.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농식품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더 급격히 변하는 측

면이 있음. 또한,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에 변화가 있음. 본 웹진에서는 

온라인 소매점의 주요 농축산품의 소비동향 파악을 위해 여러 온라인 소매점에서 취합

된 빅데이터를 분석함.

❍온라인 소매점의 주요 농축산품의 판매현황을 웹스크래핑(web-scraping)하여 가격 

변동, 판매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함. 다만,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2022년 하반기부

터 온라인 소매점 중 A 오픈마켓 소매점을 대상으로 웹스크래핑을 진행함.

❍일별 가격변동,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 요일별 판매 패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

점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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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2.1. 2022년 상반기 가격의 일별 변동 분석 결과

2.1.1. 양파

❍양파의 경우 조사 기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전체 상품의 평균 가격은 1kg 

당 2,372원으로 분석되었음.

❍상품 중량별 단위 가격의 경우, 1kg 미만의 경량 포장 상품의 경우에는 1kg 당 4,755

원, 1kg 이상 5kg 미만 상품의 경우 2,185원, 5kg 이상 대량 포장 상품은 1,543원으로 

분석됨. 예상대로, 대량 포장의 경우 가격이 낮으며, 소량 포장으로 갈수록 단위 가격이 

높아짐.

<그림 7-1> 양파의 중량별 단위 가격 일별 변동(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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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마늘

❍마늘의 경우 단위가 ‘접’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중량 측정이 불가하여 분석의 어려움이 

있음을 미리 밝혀둠. 무게로 변환하여 단위 가격을 추정하였는데, 보통 크기 기준 한접 

8kg을 활용하여 변환하였음. 

❍마늘의 경우 조사 기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평균 가격은 1kg 당 13,447원

으로 분석되었음.

❍상품 중량별 단위 가격의 경우, 1kg 미만의 경량 포장 상품의 경우에는 1kg 당 14,475

원, 1kg 이상 5kg 미만 상품의 경우 13,376원, 5kg 이상 대량 포장 상품은 9,623원으

로 분석됨. 예상대로, 대량 포장의 경우 가격이 낮으며, 소량 포장으로 갈수록 단위 가격

이 높아짐.

<그림 7-2> 마늘의 중량별 단위 가격 일별 변동(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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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감자

❍감자의 경우 조사 기간(2020년 11월-2021년 4월)동안 평균 가격은 1kg 당 3,505 원

으로 분석되었으며, 5kg 미만의 경량 포장 상품의 경우에는 1kg 당 4,068원, 5kg 이상 

10kg 미만 상품의 경우 2,087원, 10kg 이상 대량 포장 상품은 1,731 원으로 분석됨. 

감자 역시 예상대로 상품 중량과 1kg당 단위 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

<그림 7-3> 감자의 중량별 단위 가격 일별 변동(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2.1.4. 달걀

❍달걀의 경우 조사 기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평균 가격은 1구 당 367 원으로 

분석됨.

❍ 10구 미만의 경량 포장 상품의 경우에는 1구 당 504원, 10구 이상 20구 미만 상품의 경

우 454원, 20구 이상 대량 포장 상품은 286 원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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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달걀의 구 당 단위 가격 일별 변동(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2.2. 2022년 상반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품목별 가격 차이

2.2.1. 양파

❍양파의 경우 수집기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CPI가 소폭 하락하였으며, E-CPI 

또한 같은 트렌드를 따르고 있음.

❍일별 변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E-CPI가 기존 CPI보다 갖는 장점이며, 이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근 실물경제의 일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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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양파 E-CPI와 기존 CPI 비교

자료: 저자 작성.

2.2.2. 마늘

❍마늘의 경우 수집기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CPI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E-CPI 

또한 같은 트렌드를 보여줌.

❍ 2021년 12월에 가격이 급락한 경우에서 보여지듯 E-CPI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일별 

변동성은 기존의 CPI는 제공할 수 없는 일별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지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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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마늘 E-CPI와 기존 CPI 비교

자료: 저자 작성.

2.2.3. 감자

❍감자의 경우 조사시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

며, E-CPI 역시 이 트렌드를 따르고 있으며, 일별 변동성을 살펴볼 수 있음. 

<그림 7-7> 감자E-CPI와 기존 CPI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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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달걀

❍달걀은 조사기간(2021년 11월-2022년 4월)동안 CPI가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

었으며, E-CPI 역시 같은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CPI가 제공하지 못하는 일별 

변동성 정보를 제공함.

<그림 7-8> 달걀 E-CPI와 기존 CPI 비교

자료: 저자 작성.

2.3. 2022년 하반기 온라인 식품가격 분석

❍온라인 식품 가격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7월부터 오픈마켓 소매점인 A 웹사이트의 농식

품 가격 및 판매현황을 웹 스크래핑함

- 6월부터 웹스크래핑 시범 적용을 시작하여 7월부터 A 웹사이트의 웹스크래핑을 시

작함.



웹스크래핑을 통한 온라인 농축산물 소비동향 분석❙   101

- 스크래핑 품목은 양파, 마늘, 감자, 달걀로 기존과 동일

- 스크랩 대상 컨텐츠는 상품명, 판매자, 날짜, 누적 판매량, 별점, 할인율 등으로 구성

❍ A사이트의 농식품 가격을 살펴보면 KAMIS 소매 가격에 비해 낮음. 

- 정진호(2021)에서 지적했듯이 오픈마켓은 그 특성상 대용량 제품의 비율이 높기 때

문에 단위당 가격이 일반 소매점에 비해 낮음.

- 달걀의 경우 A오픈마켓의 가격이 KAMIS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

란 등 고급 계란의 포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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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2022년 7~11월 양파 가격 변동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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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2022년 7~11월 마늘 가격 변동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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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1> 2022년 7~11월 감자 가격 변동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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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2> 2022년 7~11월 달걀 가격 변동

자료: 저자 작성.

2.3. 2022년 상반기 유통 채널별 총 등록 상품수와 판매 상품 비중

2.3.1. 양파

❍양파의 경우 전체 상품 수의 경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슈퍼마켓, 홈쇼핑, 신선배송몰 

순이며, 평균적으로 5~6%에서 판매 상품 비중이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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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3> 양파의 유통 채널별 총 등록 상품수와 판매 상품 비중(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2.3.2. 마늘

❍마늘 역시 양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전체 등록 상품 수의 경우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슈퍼마켓, 홈쇼핑, 신선배송몰 순이며, 판매 비중 역시 비슷한 형태를 보임. 

<그림 7-14> 마늘의 유통 채널별 총 등록 상품수와 판매 상품 비중(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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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감자

❍감자 역시 총 등록 상품 수와 판매 상품 비중에서 양파 및 마늘과 비슷한 행태를 보임. 총 

등록 상품 수의 경우 해당 몰의 특성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 상품 비중의 경우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

스의 경우 판매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판매를 할 수 있으므로 총 등록 상품 수가 많을 것

으로 추측됨. 

<그림 7-15> 감자의 유통 채널별 총 등록 상품수와 판매 상품 비중(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2.3.4. 달걀

❍달걀 역시 총 등록 상품 수와 판매 상품 비중에서 타 품목과 비슷한 행태를 보임. 총 등록 

상품 수의 경우 해당 몰의 특성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매 상품 비중의 경우 소비

자들의 구매 행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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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 달걀의 유통 채널별 총 등록 상품수와 판매 상품 비중(2021년 11월-2022년 4월)

자료: 저자 작성.

2.4. 2022년 상반기 요일별 판매 패턴 분석

2.4.1. 양파

❍양파의 요일별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월요일에 15%로 높았으며 수요일까지 감소하다

가 증가세로 돌아선 후, 토요일에 가장 높은 16%까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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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7> 양파의 온라인 요일별 판매 패턴

자료: 저자 작성.

2.4.2. 마늘

❍마늘의 경우 주말에는 토요일(16%)과 일요일(16%) 모두 높은 판매 비중을 보여주고 있

으며, 주중에는 월요일(14%)과 수요일(15%)에 높은 비중으로 판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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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 마늘 온라인 요일별 판매 패턴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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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감자

❍감자의 경우 월요일에 가장 높은 판매 비중(16%)을 나타내며, 토요일 13%보다도 높은 

판매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7-19> 감자 온라인 요일별 판매 패턴

자료: 저자 작성.

2.4.4. 달걀

❍달걀 역시 월요일에 14%, 토요일에 17%로 주초와 주말에 높은 판매 비중을 보이는 기

존 온라인 판매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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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 달걀 온라인 요일별 판매 패턴

자료: 저자 작성.

2.5. 2022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품의 유통 채널별 점유율

2.5.1. 양파

❍양파의 경우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이 평균적으로 전체 판매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소셜커머스(95%), 오픈마켓(86%), 홈쇼핑(82%)과 슈퍼마켓(82%), 신선식품배송

몰(55%) 순으로 나타남. 

❍이는 등록 제품 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등록 제품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들

이 일일이 살펴볼 동기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등록 제품 수가 많은 유통채널일수록 상

위 상품에 판매가 몰려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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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 양파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유통 채널별 점유율

자료: 저자 작성.

2.5.2. 마늘

❍마늘의 경우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이 평균적으로 전체 판매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으

며, 소셜커머스(99%), 오픈마켓(99%), 슈퍼마켓(79%)과 홈쇼핑(36%) 순으로 나타남.

<그림 7-22> 마늘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유통 채널별 점유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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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감자

❍감자의 경우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이 평균적으로 전체 판매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소셜커머스(90%), 오픈마켓(88%), 슈퍼마켓(87%), 홈쇼핑(81%)과 신선식품배송

몰(70%) 순으로 나타남. 

❍이는 등록 제품 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등록 제품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들

이 일일이 살펴볼 동기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등록 제품 수가 많은 유통채널일수록 상

위 상품에 판매가 몰려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7-23> 감자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유통 채널별 점유율

자료: 저자 작성.

2.5.4. 달걀

❍달걀의 경우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이 평균적으로 전체 판매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으

며, 소셜커머스(99%), 오픈마켓(898%), 홈쇼핑(91%), 신선식품배송몰(79%), 슈퍼마켓

(44%)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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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등록 제품 수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등록 제품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들

이 일일이 살펴볼 동기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등록 제품 수가 많은 유통채널일수록 상

위 상품에 판매가 몰려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달걀의 경우 슈퍼마켓 몰에서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임. 

<그림 7-24> 달걀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유통 채널별 점유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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