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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20년 1월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COVID-19)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11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

었으며(National Fire Agency 2023), 원격 근무 및 온라인 교육

이 활성화되었다(Korea Policy Briefing 2020). 소비자들의 생

활행태 역시 영향을 받아 외식에서 배달,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대체 현상 등이 나타났으며, 학교 급식 메

뉴의 변화, 가정간편식 소비 증가 현상 역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s Institute 2021a; Oh 등 2021; Lee 등 2023).

COVID-19 팬데믹(pandemic)의 장기화는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COVID-19 발생 전인 2019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율 중앙값은 24.7%였으나 2021년 19.7%로 약 5.0%p 하락하였

으며,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역시 각

각 25.2%에서 26.2%로, 5.5%에서 6.7%로 증가하였다(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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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2). 이에 사람들

의 관심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집중되었으며, 건강

을 지키는 일이 필수가 됨에 따라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증가하였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b). 실제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7년 약 2조 2천
억 원에서 2022년 약 6조 1천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였으

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가구의 비중

도 8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orea Health Functional 
Food Association 2022). 이렇듯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연

속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

품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건강식품 소비

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주요 선행 연

구는 다음과 같다. Kim YH(2018)는 목표 지향적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구매자가 가지는 태도, 주관적 규범, 
기대 감정(anticipated emotion)이 긍정적일수록 건강기능식품 

구매 욕구가 강화됨을 제시하였고, Park & You(2018)는 기능

성 식품 섭취자를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섭취 및 구매행

태를 살펴보았는데, 인구사회학적 특성, 친환경 식품 관심, 
건강 관심, 간편지향적인 라이프스타일 등이 기능성 식품의 

섭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Kim 등

(2021)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에는 소비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중 ‘건강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이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소비자

의 인식 및 특성 변수들이 건강기능식품 구입 및 섭취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COVID-19로 인해 건강식품 섭취 

요인들의 영향력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한 연

구는 시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건강

식품 섭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당 요

인들의 영향 정도가 COVID-19 발생 전후로 어떻게 변하였는

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COVID-19 발생 전후 건강식품 섭취 결정요인을 비교 분

석하기 위해 2019년~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수행한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c;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2a). 해당 조사는 경

제․사회․인구 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소비행태

를 파악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2b). 모집단은 대한민

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식품 주구입자

와 만 13세 이상 75세 미만인 성인 및 청소년 가구원으로 설

정되며,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및 KB 신규아파트 

명부를 표본 추출틀(sample frame)로 사용하여 시점 간 변화

를 추정할 수 있도록 유사패널(quasi-panel) 형태의 중복표본

을 운영한다. 설문조사 방식은 주구입자의 경우 대면 면접법

을, 성인 및 청소년의 경우 자기기입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5~6월경 조사를 시작하여 7~8월경 조사를 

종료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구입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

여 2019년 3,337가구, 2020년 3,335가구, 2021년 3,318가구의 

표본을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 변수 설정
본 연구는 식품소비행태조사 설문 문항 중 “OO님 댁에서

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신가요?”
의 선택지로 제시된 “직접 전부 구입해서 먹는다(이하 ‘직접

구입’)”, “일부는 선물로 받고, 일부는 직접 구입해서 먹는다

(‘일부선물+일부구입’)”, “전부 선물로 받아서 먹는다(‘전부

선물’)”, “먹지 않는다(‘섭취안함’)”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

다. 해당 문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캡슐․분말․과

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정부로부

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강식

품의 경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건강보조

식품, 식이보충제 등 포함)으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으로, 정부로부터 인증받지는 

않은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들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식품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건강식품’으로 통칭하였다. 더하여 종속변수를 크게 건강식

품 섭취 집단(‘직접구입’+‘일부선물+일부구입’+‘전부선물’)
과 미섭취 집단(‘섭취안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 후, 
섭취 집단을 건강식품 취득 방법에 따라 ‘직접구입’, ‘일부선

물+일부구입’, ‘전부선물’로 세분화하여 분석을 추가 진행하

였다. 
독립변수는 성격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건강, 생

활습관 및 식생활 변수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인구사회학

적 변수로는 성별, 1인 가구 여부, 연령, 거주지(도시/농촌), 
학력, 월평균 소득을 포함하였다. 이 중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22년도 4인가구 중위소득인 512만 1,080원을 상위범주의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인 307만 2,648원에서 만 원 단위를 

절삭한 300만 원을 하위범주의 기준으로 지정하여(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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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and Welfare 2022),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500
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개인건강 변수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으로, 본
인의 질병 보유 여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본인의 건강도 평

가로 구성하였다. 이 중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본인 건강도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라고 답한 집단을 상대적 저관심/낮은 건강도 평가 집단

으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집단을 상대

적 고관심/높은 건강도 평가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생활습관 및 식생활 변수는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 친환

경 식품 구입 빈도, 견과류 조달 빈도, 건강에 좋은 농식품 

인지 여부, 규칙적 아침식사 여부, 다양한 식품의 섭취 여부로 

설정하였다. Korea Health Functional Food Association(2022)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유통 채널 중 인터넷 몰의 비중은 

2019년 43.8%에서 COVID-19가 발생한 2020년 56.9%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는 63.1%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온라

인이 건강기능식품의 주된 판매경로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이에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를 설명변

수로 도입하였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2021)에 따

르면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이유는 안전성, 건강 증진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소비행태조사(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2c)에서 제시한 건강식품 소비의 주된 이유는 질

병 예방, 피로 회복, 건강 증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친환경 

농산물과 건강식품 소비 동기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친

환경 식품 구입빈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Son & 
Jung(2021)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견과류 섭취 빈도 간

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어, 이를 근거로 

견과류 섭취 빈도 역시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온라인 식품 

구입 빈도와 견과류 조달 빈도는 하위 범주별 응답자 수를 

고려하여 ‘구입하지 않음’, ‘1달 1회 이하 구입’, ‘1달 1회 이

상 구입’의 세 가지 범주로 재코딩하였다. 건강에 좋은 농식

품 인지 여부, 규칙적 아침식사 여부, 다양한 식품의 섭취 여

부는 응답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도입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집단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집단을 구분하여 재코딩 후 분석에 사용하

였다.

2)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건강식품 섭취 여부 및 취득 방법이 

두 개의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주 간 순서(order)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대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섭취 여부에 더해 취득 경로까지 고려 시에는 좀 더 

일반화된 모형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분석 과정에 적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종속변수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회

귀 분석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추정된 값이 원래 종속변수의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종속변수 자체가 아

닌 기준이 되는 사건 발생 확률 대비 종속변수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의 비인 오즈(odds)에 로그를 취한 로그오즈(log 
odds)값을 종속변수로 삼고 모형을 추정한다.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개인 가 특정 건강식

품 구매 빈도 에 속할 확률( )은 아래 식 (1)과 같다.

 












              (1) 

만일 기준이 되는 건강식품 섭취 여부 항목이 네 번째 범

주인 경우(  ), 그 외 섭취 여부 항목을 선택할 확률과 기

준이 되는 섭취 여부 항목을 선택할 확률은 각각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추정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로 구성된 일련의 관측치들이 실제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계수 값을 추정하는 최대우도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을 이용하며 이는 아

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Lee HY 2012). 

ln 
  




 



ln      (3) 

여기서 는 개인 가 특정 건강식품 섭취 여부 를 선택하

였을 경우 1의 값을, 그 외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항 로지스틱 모형에서 추정된 회

귀계수는 개인 가 특정 건강식품 섭취 여부 를 선택할 확

률이 아닌 기준 범주 대비 해당 유형을 선택할 상대적 확률

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인 로그오즈(log odds)에 미치는 영향

을 나타낸다. 이에 분석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서는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해당 설명변수의 기준 범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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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범주 간의 종속변수에 포함될 확률의 차이를 의미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편리

하며 이는 위의 식 1을 각각의 설명변수로 편미분하여 확보

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2021년의 식품소비행태조사 자

료를 근거로 COVID-19 전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 결정요인의 

영향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속변수에 

대한 각 설명변수들의 영향 정도가 시기별로 동일하다면, 즉 

연도별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가 연도와 무관하게 동일하

다면 COVID-19로 인한 건강식품 섭취 요인의 영향 정도 변

화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Louviere 등(2000)
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 자료를 통합한 모형으

로부터 추정된 로그우도값과 각 연도별 모형으로부터 추정

된 로그우도값의 합을 바탕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여 

통합모형의 회귀계수와 연도별 회귀계수의 차이를 통계적으

로 검정하였다. 

3) 통계분석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빈도분석을 위하여 IBM 

SPSS(IBM Corporation,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분
석에 활용된 변수가 범주화 되어있음을 반영하여 연도별, 변
수의 하위 범주별 빈도 및 비율을 제시하여 시간에 따른 변

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종속변수인 건강식품 

섭취 여부 및 확보 방법이 범주형 변수임을 반영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모형(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분석에 활용하여 설명변수별 한계효과를 산출하였으며, 해
당 과정에서는 Stata program(ver. SE 17, StataCorp, TX, USA)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명변수별 통계적 유의성 기준

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연도별 일반 사항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별 빈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종속변수인 건강식품 섭취 여부 중 ‘섭취안함’의 비중은 2019
년 22.36%, 2020년 20.18%, 2021년 15.37%로 점점 감소하여 

COVID-19 발생 이후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들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섭취 집단에서는 ‘직접구입’, ‘일
부선물+일부구입’, ‘전부선물’ 순으로 건강식품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직접 구입하여 섭취하는 비

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 집단 중 ‘직접구입’
과 ‘전부선물’의 비중은 COVID-19 발생 시점인 2020년 전년 

대비 각각 4.67%p, 1.65%p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시 증

가하여 각각 57.05%와 15.74%의 비중을 보였으며, 반대로 

‘일부선물+일부구입’의 경우 2020년 증가하였으나 2021년 

다시 감소한 27.21%였다. 연도별 건강식품 취득 방법별 비중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COVID-19 발생 전후 

건강식품 취득 방법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일반 사항
전체 응답자 중 2019년 13.25%였던 남성 비중은 2020년 

11.87%, 2021년 11.18%로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1인 가구 비

중은 2019년 24.9%에서 2021년 27.61%로 증가하여 두 변수 

모두 연도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에서는 2021년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비중이 각각 14.5%, 
30.53%로 나타나 2019년의 18.0%와 27.6%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더하여 50대 이상 응답자 비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평균연령의 지속적 상

승이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구성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

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3a). 분석 기간 평균값

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약 77.40%는 도시(동)에 거주하며, 중
졸 이하 학력 비중은 약 15.82%, 고졸은 44.05%, 대졸 이상은 

40.12%로 나타났으며, 해당 변수들의 연도별 차이는 유의하

지 않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2019년 5백만 원 이상 

비중이 25.2%였으나 2021년에는 29.02%로, 3백만 원 이하의 

비중은 2020년 42.1%에서 2021년 38.73%로 나타나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건강 관련 변수의 일반 사항
응답자 중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2019년 

11.51%, 2020년 13.55%, 2021년 17.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분석 기간에서 건강

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다고 답한 비중은 70% 이상으로 분석

되어, 연도별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OVID-19 발
병 초기인 2020년에 본인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

은 전년 대비 4.67%p 증가한 37.63%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

는 2.82%p 감소하여 연도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생활습관 및 식생활 관련 변수의 일반 사항
온라인으로 한 달 2회 이상 식품을 구입한다고 답한 비중

은 2019년 10.91%에서 2021년 26.94%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친환경 식품을 1달에 1회 이상 구입한다고 답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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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Year
 p-value2019 2020 2021

Demographic-
related

How to get 
healthy food

Not eating 746(22.36) 673(20.18) 510(15.37)

100.474 <0.001By purchase 1,446(43.33) 1,361(40.81) 1,602(48.28)
By purchase + by gift 753(22.57) 942(28.25) 764(23.03)

By gift 392(11.75) 359(10.76) 442(13.32)

Gender Male 442(13.25) 396(11.87) 371(11.18) 7.157 0.028Female 2,895(86.75) 2,939(88.13) 2,947(88.82)
Number of 
household 

More than one 2,506(75.10) 2,434(72.98) 2,402(72.39)
6.357 0.042One 831(24.90) 901(27.02) 916(27.61)

Age

Less than 40 600(17.98) 526(15.77) 481(14.50)

24.722 <0.00140~49 866(25.95) 847(25.40) 786(23.69)
50~59 951(28.50) 985(29.54) 1,038(31.28)

60 and over 920(27.57) 977(29.30) 1,013(30.53)

Area Rural 750(22.48) 764(22.91) 744(22.42) 0.143 0.931City 2,587(77.52) 2,571(77.09) 2,574(77.58)

Education
Middle school or lower 533(15.97) 513(15.38) 535(16.12)

1.236 0.872High school 1,482(44.41) 1,466(43.96) 1,453(43.79)
College graduate or higher 1,322(39.62) 1,356(40.66) 1,330(40.08)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1,341(40.19) 1,404(42.10) 1,285(38.73)
21.368 <0.0013~5 million won 1,154(34.58) 1,102(33.04) 1,070(32.25)

5 million won and over 842(25.23) 829(24.86) 963(29.02)

Health- 
related

Having the 
disease

No 2,953(88.49) 2,883(86.45) 2,730(82.28)
54.599 <0.001Yes 384(11.51) 452(13.55) 588(17.72)

Health concern Relatively low 805(24.12) 877(26.30) 803(24.20) 4.991 0.082Relatively high 2,532(75.88) 2,458(73.70) 2,515(75.80)
Awareness of 

one's own health
Not healthy 1,100(32.96) 1,255(37.63) 1,155(34.81)

15.933 <0.001Healthy 2,237(67.04) 2,080(62.37) 2,163(65.19)

Lifestyle 
and 

Dietary-
related

Online grocery 
shopping 
frequency

No 2,171(65.06) 1,933(57.96) 1,646(49.61)
300.074 <0.001Once a month or rarely 802(24.03) 798(23.93) 778(23.45)

More than twice a month 364(10.91) 604(18.11) 894(26.94)

Frequency of 
eco-friendly food 

purchases

Mostly not bought 2,257(67.64) 2,394(71.78) 2,451(73.87)
33.8460 <0.001

More than once a month 1,080(32.36) 941(28.22) 867(26.13)

In-taking nuts
No 1,393(41.74) 1,309(39.25) 1,318(39.72)

44.469 <0.001Once a month or rarely 1,538(46.09) 1,744(52.29) 1,691(50.96)
More than twice a month 406(12.17) 282(8.46) 309(9.31)

Availability to 
classify healthy 

agricultural 
products

Strongly disagree 3(0.09) 1(0.03) 3(0.09)

9.641 0.291
Disagree 143(4.29) 119(3.57) 120(3.62)
Neutral 1,202(36.02) 1,214(36.40) 1,286(38.76)
Agree 1,774(53.16) 1,787(53.58) 1,698(51.18)

Strongly agree 215(6.44) 214(6.42) 211(6.36)

Eating a variety 
of foods

Strongly disagree 4(0.12) 4(0.12) 2(0.06)

10.186  0.252
Disagree 193(5.78) 192(5.76) 159(4.79)
Neutral 1,255(37.61) 1,288(38.62) 1,251(37.70)
Agree 1,598(47.89) 1,608(48.22) 1,650(49.73)

Strongly agree 287(8.60) 243(7.29) 256(7.72)

Having  a regular 
breakfast

Strongly disagree 18(0.54) 27(0.81) 26(0.78)

16.573 0.035
Disagree 232(6.95) 222(6.66) 185(5.58)
Neutral 961(28.80) 947(28.40) 895(26.97)
Agree 1,583(47.44) 1,539(46.15) 1,633(49.22)

Strongly agree 543(16.27) 600(17.99) 579(17.45)
Total 3,337 3,335 3,318

Table 1. Summary statistics and variable definitions   (Unit: househ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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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9년 32.36%에서 2021년 26.13%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나 두 변수 모두 연도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견과류를 한 달 1회 또는 그 미만으로 

섭취한다고 답한 비중은 2019년 46.09%에서 2020년 52.29%
로 증가하였으며, 한 달에 2회 이상 섭취한다는 비중의 경우 

2019년 12.17%에서 2020년 8.46%로 감소하여 연도별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농식품을 인지하

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59.60%, 
57.54%로 분석되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양한 식품

을 두루 섭취한다고 답한 비중 역시 연도별 큰 차이 없이 최

저 55.51%(2020), 최고 57.45%(2021)의 수치를 보였다. 규칙

적인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연도별로 점차 상

승하여 2019년 63.71%에서 2021년 66.67%로 나타나 연도별 

통계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연도별 회귀계수의 통계적 차이 검정
통합 모형과 연도별 모형 간 회귀계수 차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연도 자료를 통합하여 추정한 로그우도값

은 －1,1017.0,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로그우도값은 

각각 －3,682.1(2019년), －3,707.9(2020년), －3,445.7(2021년)
로 산출되어 1% 유의수준에서 통합모형의 회귀계수들과 연

도별 모형의 회귀계수들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도별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추정 후 산출한 설명

변수의 한계효과를 이용하여 COVID-19 전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각 변수가 미치는 영향 정도 및 변화를 설명하였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한계효과 분석
앞서 추정한 연도별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변수별 한계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이항 로지스

틱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특성, 생활습관 및 식생활 특성

으로 구분하여 Table 3~5에 제시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는 건강식품 섭취 확률에 통계적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COVID-19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간략히 살펴보았으

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1)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대한 한계효과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COVID-19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간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통계적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 연령, 온라인 쇼핑 

이용 여부, 친환경 식품 구매 빈도, 견과류 섭취 빈도로 분석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6.27%만

큼, 40대 미만 대비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각각 8.97%, 

13.97%, 18.20%만큼, 온라인 쇼핑 미이용 집단 대비 고빈도 

이용 집단이 5.33%만큼, 친환경 농산물 비구매 집단 대비 구

매 집단이 9.99%만큼, 견과류 미섭취 집단 대비 고빈도 섭취 

집단이 16.30%만큼 통계적으로 높은 건강식품 섭취 확률을 

보였다. 
이에 더하여 COVID-19 발생 전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대한 통계적 영향력이 달라진 변수는 1인 가구 여부, 질병 

보유 여부, 스스로의 건강 인식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 중 1
인 가구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다인 가구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집단에 비해 COVID-19 발
생 전 각각 5.66%, 5.12%만큼 건강식품 섭취 확률이 낮았으

나 COVID-19 발생 이후로 해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하여 질병 보유자와 미보유자의 건강식품 섭취 확

률의 차이는 COVID-19 발생 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

나, 발생 후에는 미보유자 대비 보유자의 건강식품 섭취 확

률이 평균적으로 6.64%만큼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건강식품 취득 방법별 한계효과

(1)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한계효과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대비 여성이 건강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확률은 

2019년 4.99%, 2020년 8.88%, 2021년 7.63% 더 낮게 나타나 

여성이 건강식품 섭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성 대비 여성의 건강관심도가 

높다고 제시한 Park 등(2021)과 남성 대비 여성이 건강기능식

품을 섭취할 확률이 높다고 제시한 Kim 등(2021)의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더하여 국내에 COVID-19가 발

생한 2020년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일부선물+일부구입’으로 

건강식품을 취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건강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확률은 

2019년 5.75% 높게 나타났지만, COVID-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에 앞서 제시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식

품 섭취 비중을 적용하면 COVID-19 발생으로 인해 1인 가구

의 건강식품 섭취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가구원 수별 건

강식품 섭취 확률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가 다인 가구 대비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확률은 COVID-19 상황이 고착화되기 시작

한 2022년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간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식품을 섭취하

지 않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연령과 건강식품 

섭취 확률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였으며, 이
는 연령과 건강의 중요성 및 건강기능식품 효과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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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정(+)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 Ohn & 
Kim(2012)의 연구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준 

집단 대비 고연령 집단에서 건강식품 섭취 확률의 평균적인 크

기가 COVID-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COVID-19 
전후 건강식품 섭취 경향이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발현된 것

으로 판단된다. 40대 미만 대비 직접 구입하여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은 40대는 모든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50대의 경우 2019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나 COVID-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로는 더 높은 

수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식품을 일부 직접 구매

Variable
Eating Not-eating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Demograp
hic-related

Gender: female
(Male)1) 0.0441* 0.0783** 0.0658** 0.0441* 0.0783** 0.0658**

Single-person household
(More than one) －0.0566** －0.0196 －0.0058 －0.0566** －0.0196 －0.0058

Age
(Less than 40)

40~49 0.0479 0.107** 0.1143** 0.0479 0.107** 0.1143**

50~59 0.1062** 0.1637** 0.1491** 0.1062** 0.1637** 0.1491**

Above 60 0.1465** 0.2142** 0.1853** 0.1465** 0.2142** 0.1853**

Area: city －0.0104 －0.0216 －0.0062 －0.0104 －0.0216 －0.0062

Education
(Middle school or lower)

High school 0.0682* 0.0354 0.0355 0.0682* 0.0354 0.0355

College or above 0.0216 0.0028 0.0182 0.0216 0.0028 0.0182

Monthly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3~5 million won 0.0167 0.0200 0.0526** 0.0167 0.0200 0.0526**

5 million won and 
over 0.0457* 0.0343 0.0326 0.0457* 0.0343 0.0326

Health- 
related

Having a disease: yes 
(No) 0.0293 0.0624** 0.0704** 0.0293 0.0624** 0.0704**

Health concern: relatively high
(Relatively low) 0.0125 －0.0135 0.01 0.0125 －0.0135 0.01

Awareness of one's own health: healthy
(Not healthy) －0.0512** －0.0025 －0.0155 －0.0512** －0.0025 －0.0155

Lifestyle 
and 

dietary-
related

Online grocery 
shopping frequency

(No)

Once a month 
or rarely 0.0915** 0.0751** 0.0346* 0.0915** 0.0751** 0.0346*

More than twice 
a month 0.0915** 0.0523** 0.0161 0.0915** 0.0523** 0.0161

Frequency of eco-friendly 
food purchases (No)

More than once 
a month 0.1234** 0.1129** 0.0635** 0.1234** 0.1129** 0.0635**

Intaking nuts
(No)

Once a month 
or rarely 0.2427** 0.1975** 0.1547** 0.2427** 0.1975** 0.1547**

More than twice 
a month 0.2147** 0.1779** 0.0963** 0.2147** 0.1779** 0.0963**

Availability to classify healthy agricultural products: yes
(No) －0.0211 0.0206 －0.0021 －0.0211 0.0206 －0.0021

Eating a variety of foods: yes
(No) 0.0046 －0.0139 －0.0116 0.0046 －0.0139 －0.0116

Having a breakfast regularly: yes
(No) －0.0031 －0.0285* －0.0154 －0.0031 －0.0285* －0.0154

1) Reference group. 
*p<0.05, **p<0.01.

Table 2. Marginal effect on healthy food intake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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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일부는 선물을 받아 섭취한다고 답한 집단에 속할 확률

은 40대 미만 대비 40대의 경우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50
대와 60대 이상 집단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확률

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두 선물을 받아 섭취한다

고 답할 확률은 40대 미만 대비 60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값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40대 미만 

대비 40대 이상에서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높다는 점과 

40대의 경우 직접 구매하여 섭취하는 경향이, 50대의 경우 

직접 구매와 선물을 통한 섭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60대 

이상의 경우 선물을 받아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

하며 이는 연령대별 건강식품 섭취 여부와 확보 방법이 뚜렷

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도농간 비교에서는 농촌(읍․면) 대비 도시(동)에 거주자의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COVID-19
가 발생한 2020년에는 건강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하여 농촌 거주민이 도시 거주

민에 비해 전부 선물 받아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통계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2년 기준 국내 동 

지역 중위연령이 43.9세인 반면 면 지역은 56.3세라는 점과 

동 지역 노령화지수는 137.9에 불과하나 면 지역은 444.9에 이

른다는 사실에 대입하여 보면(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3b), 건강식품을 선물 받을 확률이 높은 50대, 60대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농촌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중졸 이하 대비 고졸 응답자의 건강식품

을 섭취하지 않을 확률은 2019년에 7.51% 낮게 나타났으나 

Variable
Not-eating

Eating

By purchasing By purchasing + by gift By gift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Gender: female
(Male)1) －0.0499* －0.0888** －0.0763** 0.0559 0.0133 0.0270 0.0088 0.0910** 0.0459 －0.0148 －0.0155 0.0033

Single-person household
(More than one) 0.0575** 0.0125 0.0078 －0.0519 －0.0387 －0.0589* －0.0051 0.0185 0.0403 －0.0006 0.0076 0.0109

Age
(Less 

than 40)

40~49 －0.0560* －0.1230** －0.1362** 0.0666* 0.0932** 0.1432** 0.0289 0.0420 0.0174 －0.0394* －0.0122 －0.0245

50~59 －0.1235** －0.1953** －0.1891** 0.0564 0.1041** 0.0877* 0.0921** 0.0908** 0.1076** －0.0249 0.0004 －0.0062

Above 60 －0.1598** －0.2474** －0.2237** －0.0513 0.0554 －0.0310 0.1148** 0.1064** 0.1732** 0.0962** 0.0856** 0.0815**

Area: city －0.0019 0.0174 0.0035 0.0472 0.0773** 0.0229 0.0306 －0.0310 0.0292 －0.0758** －0.0638** －0.0557**

Education
(Middle school 

or lower)

High school －0.0751** －0.0429 －0.0474 0.0583 0.0943** 0.0603 0.0238 －0.0283 0.0025 －0.0069 －0.0231 －0.0154

College or above －0.0200 －0.0086 －0.0252 －0.0059 0.1091** 0.0804 0.0534 －0.0670 －0.0333 －0.0275 －0.0335 －0.0219

Monthly income
(Less than 3 
million won)

3~5 million won －0.0107 －0.0183 －0.0495** 0.0291 －0.0406 0.0151 －0.0047 0.0755** 0.0586* －0.0137 －0.0167 －0.0242*

5 million won 
and over －0.0272 －0.0238 －0.0231 0.0197 0.0045 －0.0726* 0.0157 0.0450 0.0812** －0.0082 －0.0257 0.0145

1) Reference group.
*p<0.05, **p<0.01.

Table 3. Marginal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on how to get healthy food by year

Variable
Not-eating

Eating

By purchasing By purchasing + by gift By gift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Having a disease: yes
(No)1) －0.0259 －0.0645**－0.0633**－0.0147 0.0095 －0.0385 0.0265 0.0649* 0.0814** 0.0142 －0.0099 0.0177

Health concern: relatively high
(Relatively low) －0.0104 0.0123 －0.0198 0.0227 0.0303 0.0734** 0.0070 －0.0267 －0.0315 －0.0193 －0.0160 －0.0222*

Awareness of one's own health: healthy
(Not healthy) 0.0554** 0.0103 0.0113 0.0326 0.0694** 0.0859** －0.0863** －0.0818** －0.0579** －0.0016 0.0021 －0.0393**

1) Reference group.
*p<0.05, **p<0.01.

Table 4. Marginal effect of health-related variables on how to get healthy food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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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이후로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다만 직접 구입하여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은 

COVID-19 발생 시점인 2020년에 중졸 집단 대비 모든 집단

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COVID-19가 고착화된 2021년에는 

다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OVID-19 발생

이 학력에 따라 건강식품 구매 요인으로 상이하게 작용하였

다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중졸 집단과 고졸 이상의 집단의 

건강식품 소비행태가 다르게 발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결과는 Lee MS(2005), Kim 등(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교육 수준보다 고졸 여부가 건강 수준의 기준점이 

된다는 연구 내용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월평균 소득의 경우, 300만 원 미만 집단 대비 2021년 300

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만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의 경우 상대적 

고소득 집단인 500만 원 이상 소득 집단에서 직접 구매하여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

수록 건강식품 소비가 증가한다는 Park & Kwon(2007)의 연

구와 일부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만 2020년과 2021
년 ‘일부선물+일부구입’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300만 원 미만에 비해 타 집단이 통계적으로 높

게 나온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차이는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를 건강식품 섭취 여부가 아닌 건강식품 섭취 여부 및 취

득 방법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것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2) 건강 관련 변수의 한계효과
국내 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질병 유무에 따

른 건강식품 섭취 확률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COVID-19 발생 이후 질병 보유자의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이 2020년에는 6.45%p, 2021년에는 6.33%p 낮게 분석되

었다. 이는 COVID-19 감염이 기저질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그에 대한 예비적 행위 중 하나로 

건강식품 섭취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관심 정도는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건강관심도와 건강기능식품

의 구매 의도 간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 선행연구

들(Yu & Kim 2016; Kim 등 2021)과 상충하는 결과를 나타냈

다. 이는 식품소비행태조사 설문 결과와 해당 문항 응답의 

집단 구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 관심 정도

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제시되어 있으며,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원자료 분석 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비중은 각각 0.00%와 0.60%
에 불과하며, ‘보통이다’는 27.07%,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의 비중은 각각 67.90%와 4.4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에 필요한 적정 응답 수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를 하나의 집단으로, 나머지 집단을 통합하

Variable
Not-eating

Eating

By purchasing By purchasing + by gift By gift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Lifestyle- 
related

Online grocery 
shopping 
frequency

(No)1)

Once a month 
or rarely －0.0783**－0.0690**－0.0253 0.0886** 0.0634* 0.0827** 0.0326 0.0160 0.0186 －0.0428**－0.0405**－0.0760**

More than 
twice a month －0.0808**－0.0447* －0.0144 0.0481 0.0064 －0.0542 0.0653* 0.0339 0.1306** －0.0326 0.0044 －0.0620**

Frequency of 
eco-friendly 

food purchases
(No)

More than once 
a month －0.1421**－0.1359**－0.0723** 0.1218** 0.0573** 0.1177** 0.0259 0.1058** 0.0020 －0.0057 －0.0271* －0.0473**

Dietary-
related

Intaking nuts
(No)

Once a month 
or rarely －0.2479**－0.2078**－0.1700** 0.1363** 0.0890** 0.1293** 0.1221** 0.1150** 0.0897** －0.0104 0.0037 －0.0487**

More than twice 
a month －0.2178**－0.1905**－0.1184** 0.0253 0.0287 0.0618 0.1296** 0.1805** 0.0878** 0.0629** －0.0187 －0.0312

Eating a variety of foods: yes
(No) 0.0100 －0.0154 0.0015 0.0288 0.0204 0.0309* －0.0235 －0.0040 －0.0254 －0.0153* －0.0010 －0.0070

Having a breakfast regularly: yes
(No) 0.0076 0.0110 0.0009 0.0027 0.0164 0.0075 －0.0269* －0.0334**－0.0082 0.0166* 0.0060 －0.0002

Availability to classify healthy 
agricultural products: yes

(No)
－0.0050 0.0309** 0.0186 0.0077 －0.0081 －0.0005 －0.0050 －0.0370* －0.0143 0.0023 0.0142 －0.0038

1) Reference group.
*p<0.05, **p<0.01.

Table 5. Marginal effect of lifestyle and dietary-related variables on how to get healthy food b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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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결국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보통인 집단과 관심이 있다고 답한 집단 간 건강식품 섭취 

확률 차이를 분석한 것과 유사하며, 이로 인해 기존 연구 결

과들과 상충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집단의 건강식품 섭취 확률

은 COVID-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기준 집단보다 통계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COVID-19 발생 이후로는 다

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건강에 대한 인지 수준이 건강식

품 섭취 확률에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스스로 건강하다고 판단한 집단에서 2020년부터 직

접 구매하여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아졌으며, ‘일부선물+일부구입’에 포함

될 확률은 전 기간에 걸쳐 낮게 나타났고 선물을 통해 섭취하

는 집단에 속할 확률도 2021년에는 통계적으로 낮아진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COVID-19 발생 이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역시 건강식품 섭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매 행동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직접 구매를 통해 건강식품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생활습관 및 식생활 관련 변수의 한계효과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입한다고 답한 집단들(‘월 2회 이

상 구매(more than twice a month)’+‘드물게 구입(once a month 
or rarely)’)의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은 온라인 비구매 집단 대

비 2019년과 2020년에 통계적으로 낮았으나 2021년에는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근 온라인 구매 이용 여부와 

건강식품 섭취 여부 간에 정(+)의 상관 정도가 축소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중 ‘드물게 구입’ 집단의 경우 ‘직접 구매’ 
집단에 속할 확률이 분석 기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높게 나

타나지만, 상대적 온라인 식품 고빈도 구매 집단인 ‘월 2회 

이상 구매’의 경우 2020년을 제외하고 ‘일부 구매+일부 선

물’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두 집단 

모두 선물을 통해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온라인 비구매

집단 대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친환경 식품 구입 빈도는 건강식품 섭취 확률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영향 정도는 연도별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달에 1회 

이상 친환경 식품을 구입하는 집단은 그 외 집단에 비해 

2019년 14.21%, 2020년 13.59%, 2021년 7.23% 낮은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접 구매할 확률

도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MN(2021)에
서 친환경 식품 구매자가 건강지향적, 편의적, 실용적 가치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건
강 추구라는 동일 목적하에 친환경 식품과 건강 식품을 동시

에 섭취하고 있는 집단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견과류를 섭취 여부와 건강식품 미섭취 여부 간에는 통계

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섭취 빈도와 건강식품 섭취 확률 간의 선형 관계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견과류 섭취 빈도가 높다고 제시한 Son & Jung 
(2021)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견과류 섭취 여부를 건강

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대리 변수(proxy variable)로는 활용

할 수 있으나, 견과류 섭취 빈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직

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견과

류를 섭취하는 집단들(‘드물게 섭취’+‘월 2회 이상 섭취’)의 

경우 섭취하지 않는 집단 대비 ‘일부선물+일부구입’으로 건

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았으며, ‘드물게 섭취’ 
집단의 경우 건강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섭취할 확률이 견과

류 미섭취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농식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대비 2020년에만 건강식품을 미섭

취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고 답한 집단과 아침식사를 규

칙적으로 한다고 답한 집단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집단 대비 

건강식품 미섭취 확률에 대한 통계적 차이가 전 분석 기간에 

걸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변수들은 평소 

일상에서 반복되는 건강과 관련된 습관으로 건강식품 섭취 

여부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부

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내 건강식품 섭취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COVID-19 전후 건강식품 섭취 결정요인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서 제공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식품소비행태조

사 중 주구입자 대상 원시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연도

별 회귀계수의 통계적 차이가 존재함을 근거로 연도별로 자

료를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

로 건강식품 섭취 여부 및 취득 경로를 사용하였으며, 인구

사회학적 변수, 개인건강 관련 변수, 생활습관 및 식생활 관

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2021년 건강식품 미섭취 비중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COVID-19 발생이 건강식품 섭취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에서 COVID-19 전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미치는 영향 정

도가 통계적으로 달라진 변수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의 경

우 다인 가구 대비 건강식품 섭취 확률이 COVID-19 발생 이

전 통계적으로 낮았으나 발생 이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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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반대로 질병 보유자의 경우 COVID-19 발생 전에

는 미보유자와 건강식품 섭취 확률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발

생 후에는 미섭취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더하여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그 외 집단 

대비 COVID-19 발생 전 건강식품을 섭취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COVID-19 발생 이후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온라인 구입 빈도, 친환경식품 구입 빈도, 견과류 

섭취 빈도 변수들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식품을 섭

취하지 않을 평균적인 확률이 기준 범주 대비 점차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식품 구입빈도 변수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미이용 집단 대비 이용 집단의 미섭취 확

률이 점차 축소되어 2021년도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성별, 연령 변수는 분석 기간 모두에서 건강식품 

섭취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남성 대

비 여성, 저연령 대비 고연령 집단이 건강식품 섭취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연령의 경우 저연령 대비 고연

령 집단에서 건강식품 섭취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해당 확률의 평균적인 크기가 COVID-19 이후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의 경우 직접 구매하여 섭취할 확

률이, 50대의 경우 직접 구매와 선물을 받아 섭취할 확률이, 
60대 이상의 경우 선물로 섭취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연령별로 건강식품 획득 경로가 상이함을 시사하

였다. 
본 연구는 COVID-19 발생 전후 건강식품 섭취 여부 결정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건강식품 섭취 행태

에 유의미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각 변수의 영향 변화 정도

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

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분석자료를 활

용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실내 마스크 해제 등과 

정책적 사건들에 대한 반영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

으며, 2차 자료인 식품소비행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사용된 설명변수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이에 향후 해

당 한계점을 보완한 좀 더 세분된 연구가 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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