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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에서 구매 후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

록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 비조리 형태의 제품을 

의미하는 가정간편식(Home-Meal-Replacement, HMR)의 소비

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2015년 약 2조 2,077억 원이었던 

국내 가정간편식 매출액은 2019년 약 4조 2,059억 원으로 나

타나 연평균 약 14.4%씩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2021). 더하여 가정간편식이 국내 식품산업 매출액에

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4.25%에서 2019년 7.07%로 증

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식품산업 대비로도 가정간편식 시장

이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간편식 시장의 가파른 성장 원인은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으나 크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의 인구 통

계학적 변화, 편의성 중시로 대표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 점
차 다원화 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

양한 간편식 개발 및 그에 대한 기술 발달 등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Ryu 등 2016; Choi 등 2019). 특히 2000년 약 222
만 가구(전체 가구 중 15.5%)로 조사된 1인 가구의 수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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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약 615만 가구(전체 가구 중 30.2%)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맞벌이 가구의 비율도 35.4%에서 46.0%로 급속히 증

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20a; Ahn & Kim 2021). 이러한 1
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음식 조리 시간에 대한 기

회비용을 상승시켜 간편식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 가능하며, 해당 추세가 유지될 경우 간편식의 소비는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

리두기, 온라인 수업 및 재택근무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는 가정 내 식품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기존 꾸준히 성장해 

오던 간편식 소비시장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례

로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KREI 2020a), 2019년 대비 

2020년의 코로나로 인한 가정식 지출은 2.75% 상승한 것으

로, 외식은 9.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62.5%
였던 1달에 1회 이상 간편식을 구매한다는 비율은 2020년 

68.3%로 1년 만에 5.8%p가 상승하여 간편식 소비 추세가 지

속되고 있음을 보였다. 즉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간

편식 시장은 기존 외식 시장까지 흡수하고 있으며, 해당 추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근거로 간편식 

시장 규모는 2022년에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
년까지 연평균 9.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aT 2019). 

간편식 시장의 성장과 함께 관련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수

행되고 있으며, 이 중 간편식 소비와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Lee & Ahn(2016)은 PB 가공식품과 간편식 구매

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B 가
공식품과 간편식 소비의 주요 결정 요인은 각각 가격과 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식품들의 구매와 연령과는 음

(－)에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Kim & Park(2019)은 기능

성 가정간편식의 구매행동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기능성 가

정간편식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식재료 및 생산과정에서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여 건강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

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일반적인 간편식에 비하여 

기능성 간편식 소비자들의 경우 편리성보다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원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Seo & Im(2020)은 

2019년 식품소비행태조사를 이용하여 가정간편식 구입 빈도 

및 가족 외식 빈도 요인을 분석하고 외식 고빈도 가구와 가

정간편식 구매 고빈도 가구의 소비 행태차이를 비교하여, 외
식과 가정간편식이 대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들은 간편식 소비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제시하

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최근 COVID-19로 인해 

발생된 식품소비형태의 전반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COVID-19 발생 전후 간편식 구매 요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 간편식 구입 빈도 결정요인의 영향 변

화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분석 자료로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년~2020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원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75
세 미만인 식품 주 구입자와 만 13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KREI 2018, KREI 2019, KREI 2020b)
이며, 본 연구에서는 주 구입자 및 성인 가구원을 분석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응답을 모두 완료한 가구들만을 분

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확보한 각 연도별 표본 수는 

2018년 3,413가구, 2019년 3,312가구, 2020년 3,335가구이다. 

2. 연구방법

1) 변수 설정 및 연구 가설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수 선정 과정에서 간편식 구입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하위 범주별 관측치수를 

고려하여 ‘주 1회 이상(매일+주 2~3회+주 1회)’을 ‘간편식 고

빈도 구매 집단’으로, ‘2주일에 1회~1달에 1회(2주에 1회+1
달에 1회)’를 ‘간편식 중빈도 구매 집단’으로, ‘1달 1회 미만’
을 ‘간편식 저빈도 구매 집단’으로 재설정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 결과 및 2회에 걸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충북연구원 농식품소비 관련 전문가(5명) 자문회의를 통

해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1인 가구 여부, 월평균 가구 소득, 
직접 음식 조리 여부, 식료품 구입 빈도, 외식 여부, 배달․테

이크아웃 이용 여부, 간편식 안전성 인식도, 혼자 식사하는 

횟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정 내 식사를 

직접 조리 시 간편식의 구입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즉 대체관계가 예상되어 두 변수 간 음(－)의 상관관계

를 상정하였다. 또한 간편식 역시 식료품에 포함되므로 식료

품과 간편식 구입 빈도 사이에 일정 수준의 정(+)의 상관관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외식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을 이용한다는 것은 구매식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간편식 구매 횟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상정하였다. 이에 더해 간편식에 대한 안전성 인식 정도 역

시 간편식 구입 빈도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

였다. 끝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홀로 식사를 해결하는, 이
른바 ‘혼자 식사(solo dining)’ 빈도와 간편식 구입 빈도에 양

(+)의 상관 관계를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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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종속 변수인 간편식 구입 빈도가 세 개의 범주

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분석 모형으로써 적

용하였다. 여기서 개인 가 특정 간편식 구입 빈도 에 속할 

확률( )은 식(1)과 같이 표현 가능하며, 최대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1)

다항 로지스틱 모형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는 특정 독립변

수가 개인 가 특정 간편식 구입 빈도 를 선택할 확률이 아

닌 기준 범주(간편식 저빈도 구매 집단) 대비 해당 범주를 선

택할 상대적 확률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즉 로그오즈(log 
odds)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이에 분석 결과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범주 선택 확률에 대한 독립변수의 한계

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며 

이는 위의 식 (1)을 설명변수로 편미분하여 확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해석 시에는 다른 조

건들이 동일할 때, 특히 다른 변수들이 평균값에 있을 때를 

상정하며, 해당 변수가 평균치에서 1단위 증가하였을 때 변동 

가능한 확률값으로 해석된다. 해당 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2)

여기서 는 =1, 2, 3)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모

형의 적합도는 아무런 예측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의 우도(likelihood)와 예측 변수를 포함한 모형()의 우도

의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모형 적합도를 나타

내기 위해 사용된 Nagelkerke R2는 다음 식 (3)과 같다.

  

 


 
       (3) 

여기서 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3. 통계분석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을 위하여 SPSS 26.0(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이용된 변

수가 범주화 되어있음을 반영하여 연도별, 변수의 하위 범주

별 빈도 및 비율을 제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간편식 구입 빈도 결정 요인의 연도

별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을 분석에 활용

하여 변수별 한계효과를 산출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는 

Stata SE 17(StataCorp, Texas, US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 사항 및 간편식 구입 빈도
이용된 변수들의 일반 사항 및 간편식 구입 빈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우선 종속변수로 이용된 간편식 구입 빈도는 시기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간편식 고빈도 구매 

집단(주 1회 이상)의 비율은 2018년 16.7%에서 2020년 22.5%
로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저빈도 구매 집단(1달 1회 미만) 비
율은 동 기간 48.5%에서 40.0%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9년 

간편식 고빈도 구매 집단 비율은 전년 대비 1.8%p 증가하였

으나, 2020년의 경우 4.0%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
빈도 구매 집단의 비율은 전년도 대비 2019년은 2.5%p, 2020
년에는 6.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COVID-19 발생이 간편

식 소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인 가구의 비율은 2018년 22.9%에서 2020년 27.0%로 나

타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반대로 가정 내 음식을 

직접 조리한다는 비율은 2018년 86.8%, 2020년 72.9%로 나타

나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식료품 구입 빈도의 경우 고빈

도(주 2회 이상) 범주는 2018년, 2019년 각각 42.7%, 41.2%로 

분석되었으나 COVID-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36.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년 대비 4.2%p 증가하였

던 외식 이용 비율은 20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4.8%p 감소한 

78.7%로 분석되었으며, 배달 및 테이크아웃 이용 비율은 

2019년의 경우 전년대비 2.2%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2.4%p 증가한 78.7%로 나타났다. 
간편식 구입 빈도의 증가와 함께 간편식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19.5%였던 간

편식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비율은 2020년 9.7%p만큼 상승

한 29.2%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혼자 식사하는 횟수의 고빈

도 범주(주 2~3회 이상)의 비율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것으로, 
반대로 주 1회 이하로 혼자 식사한다는 비율은 약간 감소하

는 추세로 나타나 2020 국내 외식 트렌드 조사(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aT 2020)에 제시된 혼자 

식사 문화의 확산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한계효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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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한계효과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해당 모형 종속변수의 기준 범주를 

간편식 저빈도 구매 집단인 ‘1달 1회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

정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 카이제곱값이 각각 753.422(2018), 
705.587(2019), 843.331(2020)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과 상수항만을 이용한 모형 간의 설명력 차이가 존재함

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도별 모형의 Nagelkerke 
R2값을 산출한 결과, 2018년 22.8%, 2019년 21.9%, 2020년 

25.4%로 각각 분석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설명력이 있음을 

보였다.

1) 주 1회 이상의 간편식 고빈도 구매 집단
간편식 구입 빈도가 가장 높은 주 1회 이상 간편식 구매 

Variables
Year

2018 2019 2020

HMR 
purchase frequency

More than once a week 571(16.7) 613(18.5) 751(22.5)
Once every 2 weeks~once a month 1,188(34.8) 1,175(35.5) 1,250(37.5)

Less than once a month 1,654(48.5) 1,524(46.0) 1,334(40.0)

Gender
Male 413(12.1) 442(13.3) 396(11.9)

Female 3,000(87.9) 2,870(86.7) 2,939(88.1)

Age

Below 29 117(3.4) 124(3.7) 96(2.9)
30~39 481(14.1) 474(14.3) 430(12.9)
40~49 857(25.1) 860(26.0) 847(25.4)
50~59 1,004(29.4) 943(28.5) 985(29.5)
60~69 698(20.5) 688(20.8) 730(21.9)

70 and over 256(7.5) 223(6.7) 247(7.4)

Number of household 
One 782(22.9) 824(24.9) 901(27.0)

More than one 2,631(77.1) 2,488(75.1) 2,434(73.0)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1,350(39.6) 1,331(40.2) 1,404(42.1)
3~5 million won 1,288(37.7) 1,151(34.8) 1,102(33.0)

5 million won and over 775(22.7) 830(25.1) 829(24.9)

Cooking at home
Always or often 2,962(86.8) 2,589(78.2) 2,430(72.9)

Sometimes or never 451(13.2) 723(21.8) 905(27.1)

Grocery shopping frequency
More than 2 times a week 1,459(42.7) 1,363(41.2) 1,229(36.9)

Once a week 1,520(44.5) 1,480(44.7) 1,613(48.4)
Less than once every 2 weeks 434(12.7) 469(14.2) 493(14.8)

Eating out
Yes 2,705(79.3) 2,765(83.5) 2,624(78.7)
No 708(20.7) 547(16.5) 711(21.3)

Use of delivery/
take-out service

Yes 2,342(68.6) 2,200(66.4) 2,293(68.8)

No 1,071(31.4) 1,112(33.6) 1,042(31.2)

Concern about HMR safety
High 664(19.5) 827(25.0) 974(29.2)

Average 1,838(53.9) 1,724(52.1) 1,492(44.7)
Low 911(26.7) 761(23.0) 869(26.1)

Frequency of eating alone
More than 2 times a week 834(24.4) 885(26.7) 899(27.0)

Once a week to once a month 1,296(38.0) 1,260(38.0) 1,192(35.7)
Rarely or never 1,283(37.6) 1,167(35.2) 1,244(37.3)

Total 3,413(100.0) 3,312(100.0) 3,335(100.0)

Table 1. Summary statistics and variable definitions     (Unit: househ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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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대한 연도별,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는 Table 2에 제시

되어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경우 남

성에 비해 간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이 2018년 3.7%, 2019년 

4.4%, 2020년 4.5%만큼씩 낮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 대비 여

성들이 간편식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낮다고 제시한 

Park 등(2019)과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령의 경

우 다른 변수들보다 기준 집단 대비 타 집단의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70세 이상 대비 30세 미

만의 간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은 2018년 31.6%, 2019년 

27.9%, 2020년 38.5%만큼 각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선행 연구(Ryu 등 2016; Seo & Im 2020)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년과 달리 2019년과 

2020년에는 60대 소비자들과 70세 이상의 소비자들 간의 간

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의 통계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대비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가정

간편식을 구입하여 먹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직접 

요리해서 먹는 비율은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통계적

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aT 2021). 2018년의 경우 1인 가구 

Variable
HMR purchase frequency

More than once a week Once every 2 weeks~once a month Less than once a month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Gender: Female －0.037* －0.044* －0.045* 0.023 0.052* 0.032 0.014 －0.008 0.012

Age

Below 29 0.316*** 0.279*** 0.385*** 0.044 0.018 0.044 －0.361*** －0.297*** －0.428***

30~39 0.265*** 0.208*** 0.217*** 0.029 0.038 0.017 －0.294*** －0.246*** －0.233***

40~49 0.283*** 0.141** 0.228*** 0.014 0.012 －0.042 －0.297*** －0.153*** －0.187***

50~59 0.182*** 0.103* 0.122** －0.017 －0.013 －0.063 －0.165*** －0.089* －0.060
60~69 0.114* －0.024 0.065 －0.030 －0.004 －0.057 －0.084* 0.028 －0.009

Number of household: 
More than one －0.105*** －0.029 －0.034 －0.038 －0.055* －0.004 0.143*** 0.084** 0.038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0.012 0.041* 0.037 0.018 －0.110*** －0.109*** －0.030 0.069** 0.073**

3~5 million won 0.011 0.021 0.010 0.027 －0.077*** －0.040 －0.038 0.057** 0.030

Cooking at home: Sometimes or 
never 0.113*** 0.037* 0.100*** 0.094*** 0.058** 0.054** －0.207*** －0.096*** －0.154***

Grocery 
shopping 
frequency

More than 2 
times a week 0.035 0.093*** 0.079** －0.012 －0.028 －0.018 －0.023 －0.066* －0.060*

Once a week 0.032 0.091*** 0.049* －0.013 －0.030 0.087** －0.019 －0.061* －0.136***

Eating out: No －0.047* －0.018 －0.073*** －0.147*** －0.049 －0.017 0.194*** 0.067** 0.091***

Use of delivery/take-out service: No －0.014 －0.089*** －0.052** －0.109*** －0.085*** －0.080*** 0.123*** 0.174*** 0.132***

Concern about 
HMR safety

High 0.003 －0.054** －0.027 0.006 －0.060* －0.050* －0.009 0.114*** 0.077***

Average 0.004 －0.028 －0.019 0.006 －0.009 0.003 －0.010 0.037 0.015

Frequency of 
eating alone

More than 2 
times a week －0.023 0.042* 0.077*** 0.000 －0.007 0.052* 0.022 －0.035 －0.129***

Once a week to 
once a month －0.008 0.061*** 0.069*** －0.016 0.019 0.008 0.024 －0.080*** －0.077***

1) Reference category for HMR purchase frequency: “Less than once a month” 
2) Reference group: Male (gender), 70 and over (Age), One (Number of household), 5 million won and over (Monthly average household), 

Always or often (Cooking at home), Less than once every 2 weeks (Grocery shopping frequency), Yes (Eating out), Yes (Use of 
delivery/take-out service), Low (Concern about HMR safety), Rarely or never (Frequency of eating alone).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the *p<0.05, **p<0.01 and ***p<0.001.

Table 2. Marginal effects on HMR purcha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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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간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이 통계

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과 2020년에서는 

두 집단 간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어 간편식 소비의 중심이 

기존 1인 가구에서 다인 가구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2018년과 2020년의 경우 고소득 가구(월 500만 원 

이상) 대비 타 소득 계층의 간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의 통계

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상대적 저소득가

구(월 소득 300만 원 이하)에서 해당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정 내 식사를 주로 직접 준비하는 가구 

대비 그렇지 않은 가구의 간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이 높아짐

이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하

여 2018년 통계적으로 무차별했던 식료품 구입 빈도별 간편

식 고빈도 구매 확률의 차이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식료품 

구입 빈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20년의 경우 외식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는 집단에서 간편식 고빈도 구매 확률이 모두 통계

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식과 간편식 구매빈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뒷받침 하였다. 끝으로 

2018년과 다르게 2019년, 2020년의 경우 저빈도 혼자 식사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 고빈도 혼자 식사 집단은 간편식 고빈

도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 식사 빈도와 

간편식 이용 빈도 간 정(+)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던 기존 

연구들(Lee DY 2017;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aT 2020)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2) 2주일에 1회~1달에 1회의 간편식 중빈도 구매 집단
본 연구에서 중간 정도의 간편식 구입 빈도인 2주에 1

회~1달에 1회의 간편식 구매 범주에 대한 연도별, 설명변수

별 한계효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인 가구 대비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률은 2019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2018년과 2020년에는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의 경우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률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9년과 

2020년의 경우에는 저소득 가구에서 해당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식사를 주로 직접 준비하는 가구 

대비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률이 2018
년 9.4%, 2019년 5.8%, 2020년 5.4%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간편식 고빈도 및 중빈도 구매 확률과 직접조리 여부 간

에는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외식을 하지 않

는 집단은 외식을 하는 집단에 비해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

률이 2018년에는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
년과 2020년에는 통계적으로 무차별한 것으로 나타나, 외식 

여부가 해당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무차별해지고 있음

을 나타냈었다. 더하여 배달 및 테이크아웃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는 집단은 그 외 집단 대비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한계효과 역시 시간에 따라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2018년, 2019년과 다르게 

2020년의 경우 저빈도 혼자 식사 집단에 비하여 고빈도 혼자 

식사 집단은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1달 1회 미만의 간편식 저빈도 구매 집단
간편식 구입 빈도가 가장 낮은 1달 1회 미만의 간편식 구

매 범주에 대한 연도별,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는 Table 2에 제

시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의 경우 

기준 집단과 타 집단의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이중 70세 대비 30세 미만의 간편식 저빈도 구

매 확률은 2018년 36.1%, 2019년 29.7%, 2020년 42.8%만큼 

각각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전반적으로 연령과 해당 확률 

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1인 가구 대비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간편식 

저빈도 구매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서는 두 집단이 무차별한 것으로 분석되어 1인 가

구와 다인 가구의 해당 간편식 소비 빈도에 차이가 없음을 

나타냈다. 소득별 한계효과를 비교하여 보면, 2018년과 다르

게 2019년과 2020년에서는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에서 1달 

1회 미만 간편식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가정 내 식사를 주로 직접 준비하지 않는 가구는 그 

외 가구 대비 간편식 저빈도 구매 확률이 통계적으로 낮아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 무차별했던 식료품 저빈

도 구입 집단과 그 외 집단의 간편식 저빈도 구매 확률의 차

이는 2019년과 2020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외식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집단에서는 그 외 집단 대비 간편식 저빈도 구매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의 경우 간

편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간

편식 저빈도 구매 확률이 통계적으로 무차별하였으나, 2019
년과 2020년에는 해당 우려도가 높은 집단에서 해당 확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2020년의 경우 혼자 식사를 거의 하지 않

는다는 집단에 비해 혼자 식사하는 횟수가 주 1회~1달 1회의 

집단과 1주 2회 이상의 집단에서 각각 7.7%, 12.9%만큼 낮은 

간편식 저빈도 구매 확률을 나타내어 혼자 식사 빈도와 해당 

확률의 음(－)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전후 소비자의 간편식 구입 빈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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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요인의 영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8년부

터 2020년까지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원

자료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의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간편식 

구입 빈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 연구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1인 가구 여

부, 월평균 가구 소득, 직접 음식 조리 여부, 식료품 구입 빈

도, 외식 여부,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여부, 간편식 안전성 

인식도, 혼자 식사하는 횟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2018년과 2019년 대비 2020년에 간편식 고빈도 구매 집단

(주 1회 이상)의 증가와 저빈도 집단(1달 1회 미만)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COVID-19 발생이 간편식 소비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분석 기간 동안 1인 가구 및 

주 2회 이상 혼자 식사한다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가정 내 식사를 직접 준비한다는 비

율과 식료품 고빈도 구매(1주 2회 이상) 집단의 비율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다. 외식을 한다는 비율은 COVID-19 발생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사이 증가하였으나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배달 및 테

이크아웃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2018년과 2019년 사이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간편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집단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인 가구인 경우 1인 가구의 비해 2018년에는 간편식 고

빈도 구매 확률은 감소하고 저빈도 구매 확률은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나, 2020년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간편식 소비 중심이 기존 1인 가구에

서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가정 내 식사

를 주로 직접 준비하는 가구 대비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 간

편식 고빈도 및 중빈도의 구매 확률은 더 높게, 저빈도 구매 

확률은 더 낮게 나타나, 직접 조리 여부와 간편식 구입 빈도 

간의 음(－)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존재함을 나타내었다. 더
하여 2018년 통계적으로 무차별했던 식료품 구입 빈도별 간

편식 구매 확률의 차이는 2019년과 2020년에는 식료품 구입 

빈도가 주 1회 이상일 경우 간편식 고빈도 확률에는 양(+)의 

영향을, 저빈도 확률에는 음(－)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식료품 구매 횟수와 간편식 구매 횟수의 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었다. 외식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서비스를 이

용하는 집단 대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간편식 

고빈도 및 중빈도 구매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고, 저빈도 구

매 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구매식 이용 정도와 간편

식 구입 빈도에는 일정 정도의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2018년 통계적으로 무차별했던 간편식 안정성 

우려 정도별 간편식 구매 확률은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해

당 우려 정도가 낮은 집단 대비 높은 집단의 간편식 중빈도 

구매 확률은 낮아지고 간편식 저빈도 구매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빈도 혼자 식사 집단 대비 고빈도 혼

자 식사 집단의 간편식 구매확률은 2018년 무차별하였으나, 
2020년의 경우 저빈도 대비 고빈도 집단은 더 높은 간편식 

고빈도 구입 확률을, 더 낮은 간편식 저빈도 구입 확률을 보

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간편식 소비를 근

거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 1인 가구 중

심의 간편식 소비가 다인 가구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이에 소량, 소분 판매로 대표되던 간편식

의 용량을 다인 가구 단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하여 간편식 안전성 우려 

정도와 간편식 구입 빈도 간 음(－)의 상관관계와 최근 급격

히 증가하고 간편식 안전성을 많이 우려한다는 소비자들의 

비율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간편식 시장의 성장을 위한 간

편식 안전성 관련 정책 마련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끝으로 직접 조리 여부와 간편식 구입 빈도 간 

음(－)의 상관관계와 연령과 간편식 구입 빈도 간 양(+)의 상

관관계를 젊은 층일수록 외식을 많이 하는 현상(Statistics 
Korea, 2020b)에 적용하여 볼 때, 간편식을 통한 영양 공급 

비율이 젊을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볶음밥, 컵밥 등 주로 한 

끼 대용으로 이용되는 간편식의 평균 열량이 하루 열량 섭취 

참고량(2,000kcal) 대비 한 끼 식사를 대신하기에는 낮고, 도
시락, 김밥 등은 하루 나트륨 기준치(2,000 mg)의 50% 이상

이라는 결과를 더해 볼 때, 간편식 섭취에 대한 젊은 층 대상

의 식생활 교육이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20).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시기의 한계

로 인해 COVID-19 발생 이후의 자료가 2020년 자료로 국한

되어 COVID-19 발생 양상에 따른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간편식 미구매 

집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에 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된 COVID-19 전후 

간편식 구입 빈도 결정 요인의 영향 변화를 제시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향후 관련 연구에 진행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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