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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서 전통적·문화적으로 중요성을 지니며, 최

근에는 국내외 상품김치 시장이 확대되면서 산업적, 경제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

다. 특히 김치산업은 원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대량 수요

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발전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질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는 동시에, 국내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김치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치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김치산업의 발전

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료 생산·조달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과 관련 주체들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김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하기 위해서는 상품김치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요 측면에

서 김치산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소비자의 김치 소비 전반

과 상품김치 소비에 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김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서 국내외 소비자의 김치 소비 현황과 상품김치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

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담고 있다. 아무쪼록 향후 이 보고서의 결과가 김치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유용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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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1. 연구의 추진 배경

❍ 김치는 역사적으로 우리 식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해외에서도 한

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농식품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김치산업은 ①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정용 상품김치와 ② 외식·급식 부문 등에 판매되는 상

업용 상품김치의 원료 생산·조달부터 제조, 소비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함.

- 김치산업은 다양한 산업 및 경제 주체들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산업적으

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임. 

- 특히 배추, 무, 마늘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원료 의존도

가 높은 산업으로, 농업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

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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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 및 인구 여건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상품김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국민 소득 증가, 맞벌이 증가,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확대,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김치를 사먹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민간 및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정책 지원 노력과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상품김치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변화, 식생활 다양화 등으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김치 소

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상품김치 시장의 성장이 한계

에 직면할 수 있음.

- 국내 김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일환으로 수행된 국내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종

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김치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 중 소비 단계의 현

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산업적·정책적 대응을 위한 유용

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국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김치 소비 실태와 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대응 

방안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해외의 경우 ① 상품김치 교역 규모 ② 향후 시장 중요도 ③ 연구적인 접근 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본과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

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상품김치 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 시장 확대와 신

수요 창출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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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국내외 소비자의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한국·일본·대만 소비자 설문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해 서술하였음.

- 제3장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및 섭취 실태, 수입 김

치에 대한 인식, 김치 관련 선호도와 의향, 코로나19 발생의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서술하였음.

- 제4장에서는 일본과 대만 소비자의 김치 인지도와 김치 및 김치를 이용한 

음식의 섭취 경험, 김치 구입 실태와 김치에 대한 평가, 김치 선호도와 향후 

김치 구입 및 지불 의향, 코로나19 발생의 영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서술하였음.

- 제5장에서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산 상품김치 시장 확대 및 김치산업 경쟁력 활성화 방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국내

외 소비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일본·대만 소비자의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재분석하여 정리한 것임.

❍ 설문조사는 한국 소비자 1,500명, 일본 소비자 1,500명, 대만 소비자 700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각각 ㈜엠브레인퍼블릭, 일본의 

ASMARQ(株式会社アスマーク), ㈜리서치랩이 대행하여 조사하였음.





제2장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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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2

1. 설문조사 개요

❍ 국내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는 전국의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인 성인 총 1,500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음. 조사는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

블릭이 조사를 수행하였음. 조사대상 국내 소비자는 주민등록 인구 비율 및 

식품 주 구입자 비율을 고려해서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표본을 배분하였음. 

❍ 해외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으로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이며, 김

치에 대해 알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전국 성인 소비자를 선정하였음. 일본과 

대만 모두 연령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일본은 1,500명, 대만은 700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일본 설문조사는 일본의 ASMARQ(株式会社アスマーク)에서 담당하였으

며,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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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설문조사는 현지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리서치랩이 수행하였으며, 

2020년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조사 항목
김치 조달 방법별 김치 이용 

실태와 향후 이용 의향
상품김치 이용 실태와 관련 인식, 향후 이용 의향

조사대상
전국의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성인 1,500명
김치를 알고 있는 전국의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성인 1,500명

김치를 알고 있는 전국의 가구 
내 식품 주 구입자 성인 700명

표본 추출
주민등록 인구 비율 및 식품 주 
구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 표본 배분
인구 비율 고려하여 연령별 표본 배분

조사 기간 2020. 9. 16. ~ 10. 15. 2020. 9. 18. ~ 10. 2. 2020. 9. 23. ~ 10. 7.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
일본 ASMARQ

(株式会社アスマーク)
㈜리서치랩

<표 2-1> 국내외 소비자 설문조사 개요

자료: 저자 작성.

2.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

2.1. 국내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 국내 소비자 조사의 응답자는 성별로 여성 59.0%, 남성 41.0%가 포함되었으

며, 연령대별로 40대가 28.3%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50대(26.1%), 

30대(22.9%), 60대 이상(16.3%), 20대(6.3%) 순이었음. 학력별로는 대학 재

학/졸업 이상이 79.9%, 고졸 이하가 20.1%였고, 결혼여부는 기혼(56.1%), 

미혼(36.4%), 이혼/사별(7.5%) 순이었음.

❍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30.1%, 2인 이상 가구가 69.9%를 차지하였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대가 21.3%로 비중이 가장 높고, 300만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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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00만 원 미만(15.9%), 400만 원대(13.4%), 500만 원대(12.7%) 

순이었음.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31.4%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서울·강

원권(22.5%), 경남권(13.5%), 경북권(11.4%), 충청권(10.6%), 호남권(10.5%) 

순이었음.

<표 2-2> 국내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전체 1,500 100.0

성별
남성 615 41.0
여성 885 59.0

연령

20대 94 6.3
30대 344 22.9
40대 425 28.3
50대 392 26.1
60대 이상 245 16.3

학력
고졸 이하 302 20.1
대학 재학/졸업 이상 1,198 79.9

결혼여부
미혼 546 36.4
기혼 841 56.1
이혼/사별 113 7.5

가구원 수
1인 451 30.1
2인 이상 1,049 69.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8 15.9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19 21.3
300만 원~400만 원 미만 278 18.5
400만 원~500만 원 미만 201 13.4
500만 원~600만 원 미만 191 12.7
600만 원~700만 원 미만 91 6.1
700만 원~800만 원 미만 72 4.8
800만 원~900만 원 미만 52 3.5
900만 원~1,000만 원 미만 17 1.1
1,000만 원 이상 41 2.7

거주 지역

서울·강원권 338 22.5
수도권 471 31.4
충청권 159 10.6
호남권 158 10.5
경북권 171 11.4
경남권 203 13.5

주: “거주지역”에서 “서울·강원권”은 서울, 강원, “수도권”은 경기, 인천, “충청권”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호남권”은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경북권”은 대구, 경북, 울산, “경남권”은 부산, 경남을 포함함.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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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2.2.1. 일본 소비자

❍ 일본 소비자 조사의 응답자는 남성 50.3%, 여성 49.7%를 포함하며, 연령대

는 40대가 23.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23.1%), 50대(19.3%), 30대

(18.9%), 20대(15.2%) 순이었음. 학력별로는 대학 중퇴/졸업 이상이 70.0%, 

고졸 이하가 30.0%였고, 조사 응답자의 56.2%가 기혼이었으며, 미혼은 

35.9%, 이혼/사별한 응답자는 7.9%였음. 가구원 수는 2인 이상 가구가 

76.5%, 1인 가구는 23.5%였음. 조사 응답자 중에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일본 소비자는 19.9%였음. 

<표 2-3> 일본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전체 1,500 100.0

성별
남성 754 50.3

여성 746 49.7

연령

20대 228 15.2

30대 283 18.9

40대 353 23.5

50대 289 19.3

60대 347 23.1

학력
고졸 이하 450 30.0

대학 중퇴/졸업 이상 1,050 70.0

결혼여부

미혼 539 35.9

기혼 843 56.2

이혼/사별 118 7.9

가구원 수
1인 352 23.5

2인 이상 1,148 76.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98 19.9

없음 1,202 80.1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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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만 소비자

❍ 대만 소비자 조사의 응답자는 남성 51.6%, 여성 48.4%를 포함하며, 연령대

는 40대가 2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21.1%), 30대(20.6%), 20대

(18.1%), 60대(18.0%) 순이었음. 학력별로는 대학 중퇴/졸업 이상이 86.4%, 

고졸 이하가 13.6%였고, 조사 응답자의 62.0%가 기혼이었으며, 미혼은 

35.1%, 이혼 또는 사별한 응답자는 2.9%가 포함되었음. 가구원 수는 2인 이

상 가구가 72.7%, 1인 가구는 27.3%였으며, 조사 응답자 중에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70.7%에 달하였음.

<표 2-4> 대만 소비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전체 700 100.0

성별
남성 361 51.6

여성 339 48.4

연령

20대 127 18.1
30대 144 20.6
40대 155 22.1
50대 148 21.1
60대 126 18.0

학력
고졸 이하 95 13.6
대학 중퇴/졸업 이상 605 86.4

결혼여부
미혼 246 35.1
기혼 434 62.0
이혼/사별 20 2.9

가구원 수
1인 191 27.3
2인 이상 509 72.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95 70.7
없음 205 29.3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제3장 

국내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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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3

1.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및 섭취 실태

1.1.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 국내 소비자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조달하는 방

법을 조사한 결과, 가족, 친척, 지인 등 주위로부터 김치를 얻는 비중이 51.3%

로 가장 높았으며, 시판용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48.5%)이 직접 담그는 비중

(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에서 김치를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

는 전체의 2.2%였음.

-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가 여성인 경우가 31.6%로 남성(27.6%)인 경우보

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직접 담그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2인 이상 가구의 38.7%가 김치를 직접 

담그는 반면, 1인 가구의 9.8%가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직접 담그는 비중이 높지만, 50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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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인 경우 300만 원~500만 원 미만(32.6%)인 경우보다 직접 담그

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 한편, 식품 주 구입자가 여성(54.1%)인 경우가 남성(47.3%)인 경우보다 

주위로부터 김치를 얻는 비중이 높았으며, 2인 이상의 가구(52.0%)가 1인 

가구(49.9%)보다 김치를 얻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구소

득이 높을수록 김치를 얻어먹는 비중이 높게 조사됨.

-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은 남성(50.1%)이 여성(47.3%)보다 높았으며, 

5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지만, 60대 이상

(49.8%)은 40대(49.9%)보다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남. 

- 식품 주 구입자가 남성(3.1%)인 경우 여성(1.6%)인 경우보다 집에서 김치

를 먹지 않는 비중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집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단위: %

구분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집에서 김치를 
먹지 않음직접 담금

주위(가족/친척/지인 등)로부터 
얻음

구입함

전체 30.0 51.3 48.5 2.2

성별
남성 27.6 47.3 50.1 3.1
여성 31.6 54.1 47.3 1.6

연령

20대 12.8 67.0 35.1 6.4
30대 14.5 72.4 37.8 5.2
40대 22.6 55.8 49.9 1.6
50대 37.2 40.6 58.7 0.5
60대 이상 59.6 25.3 49.8 0.0

가구원 수
1인 9.8 49.9 56.3 6.4
2인 이상 38.7 52.0 45.1 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6 42.9 47.5 2.9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7.9 48.0 49.8 4.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2.6 49.1 46.1 2.3
500만 원 이상 31.0 60.3 50.4 0.4

주: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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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경우

❍ 가정 내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에 직접 담근 

김치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가구가 배추김치(92.2%), 깍두기

(62.0%), 열무김치(58.4%), 파김치(52.2%), 오이소박이(50.0%)를 직접 담

가 먹었다고 응답하였음.

<표 3-2> 직접 담그는 김치 종류(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전체 92.2 18.7 58.4 40.4 62.0 50.0 15.1 26.7 13.8 17.6 52.2 36.0 1.3

성별
남성 93.5 14.1 51.2 38.2 58.8 44.1 15.3 25.3 7.1 17.6 42.4 22.4 0.0

여성 91.4 21.4 62.9 41.8 63.9 53.6 15.0 27.5 17.9 17.5 58.2 44.3 2.1

연령

20대 83.3 16.7 41.7 8.3 41.7 8.3 8.3 8.3 0.0 8.3 41.7 0.0 8.3

30대 86.0 24.0 46.0 28.0 54.0 54.0 18.0 28.0 10.0 8.0 44.0 24.0 4.0

40대 94.8 15.6 50.0 36.5 61.5 52.1 9.4 26.0 11.5 11.5 43.8 30.2 1.0

50대 91.8 18.5 65.8 32.9 63.0 47.9 13.7 25.3 17.1 19.2 55.5 40.4 0.7

60대 이상 93.8 19.2 62.3 57.5 65.8 52.7 19.9 29.5 14.4 24.0 58.2 42.5 0.7

가구원 수
1인 88.6 25.0 50.0 36.4 52.3 47.7 11.4 18.2 13.6 13.6 36.4 29.5 0.0

2인 이상 92.6 18.0 59.4 40.9 63.1 50.2 15.5 27.6 13.8 18.0 53.9 36.7 1.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6.7 19.7 52.5 44.3 52.5 45.9 16.4 26.2 4.9 14.8 42.6 32.8 1.6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91.0 18.0 50.6 33.7 58.4 46.1 7.9 20.2 9.0 13.5 46.1 29.2 1.1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92.9 16.0 64.1 45.5 63.5 47.4 16.0 30.8 17.3 20.5 51.9 37.8 0.6

500만 원 이상 90.3 21.5 59.7 37.5 66.7 56.9 18.1 26.4 16.7 18.1 60.4 39.6 2.1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응답한 450명(30.0%)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는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가 34.0%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했으며, 직접 담근 김치가 위생적이어서(20.2%), 믿을 수 있는 원부재

료를 이용하기 위해서(18.0%), 가족/동거인이 직접 담그는 김치를 선호해서

(14.0%), 경제적이어서(13.8%) 순이었음.

- 식품 주 구입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위생·안전성과 

관련된 이유보다 선호와 관련된 이유 때문에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이 높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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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
단위: %

구분
직접 담가야 
맛있어서

가족/동거인이 
직접 담그는 

김치를 선호해서

직접 담근 
김치가 위생적

이어서

경제적이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원부재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체 34.0 14.0 20.2 13.8 18.0

성별
남성 39.6 17.1 16.9 12.9 13.5

여성 30.6 12.2 22.2 14.3 20.7

연령

20대 30.6 25.0 11.1 16.7 16.7

30대 33.3 24.0 14.0 9.3 19.3

40대 31.6 14.2 22.2 11.8 20.1

50대 36.1 11.9 21.7 13.2 17.1

60대 이상 34.1 11.7 20.1 16.9 17.2

가구원 수
1인 28.8 8.3 25.0 19.7 18.2

2인 이상 34.6 14.6 19.6 13.1 18.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1.1 13.1 17.5 18.0 20.2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4.2 13.9 19.9 15.0 16.9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5.5 11.5 23.3 13.7 16.0

500만 원 이상 33.6 17.1 18.1 11.3 19.9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응답한 450명(30.0%)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2019년 기준 가정 내에서 직접 담근 배추김치의 규모는 김장철의 경우 평균 

66.92kg으로 조사되었으며, 김장철 이외의 경우 담근 횟수는 2.88회, 1회 평

균 담근 양은 21.11kg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이 높을수록 김장철에 배추김치를 담근 양이 적었으며,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배추김치를 여러 번에 걸쳐 담가 먹는 것으로 나타

남.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김장철에 배추김치를 담근 양이 많았음.

❍ 2019년에 배추김치를 직접 담근 소비자의 54.9%가 배추김치를 담근 후 주위

에 나누어 주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위에 배추김치를 나누어 준 경우 김장철

에 평균 25.80kg을 나누어 주었으며, 김장철 이외에 평균 5.07kg을 나누어 

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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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배추김치를 담그는 규모(2019년 기준)
단위: kg, 회

구분

배추김치를 담그는 규모 담가서 주위에 나누어 주는 규모

김장철에 
담근 양(kg)

김장철 이외 나누어 준 여부(%) 나누어 준 양(kg)

담근 횟수
(회)

회당 담근 양
(kg)

나누어
줌

나누어 
주지 않음

김장철
김장철 
이외

전체 66.92 2.88 21.11 54.9 45.1 25.80 5.07

성별
남성 66.89 2.71 23.74 52.4 47.6 23.35 7.05

여성 66.95 2.98 19.51 56.4 43.6 27.17 3.95

연령

20대 183.40 0.67 15.27 33.3 66.7 42.40 3.00

30대 109.07 2.46 45.21 56.0 44.0 45.14 4.64

40대 72.44 2.20 31.21 64.6 35.4 20.71 7.32

50대 57.21 3.32 12.89 49.3 50.7 23.31 3.25

60대 이상 49.00 3.22 14.90 55.5 44.5 24.39 5.21

가구원 수
1인 58.20 3.02 22.12 47.7 52.3 20.01 7.28

2인 이상 67.87 2.86 21.00 55.7 44.3 26.33 4.8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8.02 2.08 15.16 54.1 45.9 17.56 4.5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4.86 2.62 36.85 56.2 43.8 37.82 7.45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5.22 3.26 18.16 51.3 48.7 22.93 5.38

500만 원 이상 78.05 2.97 17.09 58.3 41.7 24.60 3.58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응답한 450명(30.0%)과 

2019년에 배추김치를 직접 담근 후 주위에 나누어 주었다고 응답한 247명(16.5%)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결과임.

2) 포기 단위로 응답한 경우 배추김치 1포기당 2.4kg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배추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일반 생배추와 절임배추의 비율은 일반 생배추

가 62.2%, 절임배추가 37.8%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41.6%)의 경우 여성(35.5%)보다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았

고, 연령별로는 30대가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비중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50대는 절임배추(32.6%)에 비해 일반 생배추(67.4%)

를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

록 일반 생배추보다 절임배추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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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배추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일반 생배추와 절임배추 비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일반 생배추 절임배추 계

전체 62.2 37.8 100.0

성별
남성 58.4 41.6 100.0

여성 64.5 35.5 100.0

연령

20대 58.3 41.7 100.0

30대 50.3 49.7 100.0

40대 63.0 37.0 100.0

50대 67.4 32.6 100.0

60대 이상 60.8 39.2 100.0

가구원 수
1인 60.6 39.4 100.0

2인 이상 62.3 37.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1.3 28.7 10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2.5 37.5 100.0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1.1 38.9 100.0

500만 원 이상 59.3 40.7 100.0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응답한 450명(30.0%)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설문조사 시 일반 생배추와 절임배추의 비율 합이 100%가 되게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배추김치를 직접 담글 때 사용하는 절임배추를 포함한 배추, 마늘, 건고추 및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각각 96.3%, 90.6%, 90.4%가 국내산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직접 배추김치를 담글 때 대부분은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식품 주 구입자가 남성인 가구와 1인 가구의 국내산 이용 비중이 그

렇지 않은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국내산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특히 1인 가구인 경우, 배추김치를 담글 

때 사용하는 마늘과 건고추 및 고춧가루의 국내산 비중은 각각 68.6%와 

69.9%로 7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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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직접 담그는 배추김치의 주원료별 국내산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배추(절임배추 포함) 마늘 고춧가루(건고추 포함)

전체 96.3 90.6 90.4

성별
남성 95.1 86.6 84.4

여성 97.1 93.0 94.1

연령

20대 88.3 72.5 72.5

30대 92.0 87.1 85.9

40대 96.9 91.0 91.7

50대 96.5 92.2 91.0

60대 이상 97.9 91.4 92.1

가구원 수
1인 86.9 68.6 69.9

2인 이상 97.4 92.9 92.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4.3 86.8 87.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95.9 90.2 89.6

300만 원~500만 원 미만 96.9 90.3 90.7

500만 원 이상 96.8 92.7 92.0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다고 응답한 450명(30.0%)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개인이 담근 배추김치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 응답한 배추김치의 주원료별 국내산 비중을 단순 평

균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1.1.2.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는 경우

❍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어먹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에 얻은 김치의 종류

를 조사한 결과, 95.1%가 배추김치를 얻어먹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열무김치

(49.7%), 깍두기(40.9%), 파김치(40.5%), 총각김치(40.1%)를 얻어먹은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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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주위로부터 얻는 김치 종류(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전체 95.1 9.4 49.7 40.1 40.9 29.2 10.6 17.0 6.0 21.6 40.5 11.8 1.2

성별
남성 95.9 7.2 44.3 34.0 42.6 26.1 12.4 17.9 4.8 17.5 31.6 11.3 1.0

여성 94.6 10.6 53.0 43.8 39.9 31.1 9.6 16.5 6.7 24.0 45.9 12.1 1.3

연령

20대 96.8 7.9 52.4 38.1 39.7 23.8 12.7 11.1 6.3 28.6 36.5 6.3 4.8

30대 97.6 11.6 48.6 39.0 47.4 32.1 11.2 20.5 4.8 20.9 45.8 10.8 0.8

40대 95.8 10.1 58.6 43.0 46.4 35.4 11.0 21.1 3.8 16.0 42.2 13.9 0.4

50대 91.8 6.9 42.8 42.8 27.0 23.3 8.2 10.7 8.2 28.3 35.8 13.8 1.3

60대 이상 88.7 4.8 35.5 29.0 30.6 14.5 11.3 9.7 12.9 21.0 29.0 8.1 1.6

가구원 수
1인 96.0 8.9 46.2 32.4 38.2 22.7 7.1 12.0 2.2 13.8 27.6 10.7 0.9

2인 이상 94.7 9.5 51.2 43.3 42.0 31.9 12.1 19.1 7.5 24.8 45.9 12.3 1.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5.1 8.8 42.2 30.4 29.4 18.6 10.8 8.8 2.0 16.7 30.4 10.8 1.0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97.4 8.5 46.4 35.3 37.3 26.1 9.8 15.7 5.9 20.3 39.2 13.7 0.7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94.5 9.4 48.9 39.1 47.2 31.5 11.5 18.7 4.3 20.4 37.0 10.2 1.3

500만 원 이상 94.3 10.0 55.0 47.1 41.8 32.9 10.4 19.3 8.9 25.0 47.9 12.5 1.4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한 770명

(51.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는 이유는 맛있어서가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으며,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22.0%),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 보관

이 어려워서(1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식품 주 구입자가 60대 이상인 경우,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 김치를 얻어먹

는 비중은 4.3%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많은 양이 필요하

지 않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22.0%),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13.4%) 얻

어먹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식품 주 구입자가 20대인 경우와 1인 가구인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김치를 

얻어먹는 비중이 각각 13.3%와 1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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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어서 먹는 이유
단위: %

구분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

맛있어서
위생적
이어서

경제적
이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부재료에 
믿음이 가서

김치를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

김치를
담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기타

전체 22.0 37.7 1.2 7.5 2.9 7.6 5.4 14.0 1.6

성별
남성 18.9 37.3 1.8 9.5 3.2 6.5 6.2 14.8 1.7

여성 23.8 38.0 0.8 6.3 2.7 8.3 4.9 13.6 1.6

연령

20대 16.0 40.4 1.1 13.3 3.2 5.3 3.2 16.0 1.6

30대 26.0 37.3 1.5 7.0 2.1 7.4 4.6 12.4 1.7

40대 26.7 36.1 0.8 8.3 3.1 6.3 4.8 12.4 1.4

50대 18.0 39.6 1.0 5.0 4.0 8.6 6.9 15.1 1.7

60대 이상 4.3 37.6 1.6 7.5 2.2 13.4 9.1 22.0 2.2

가구원 수
1인 25.3 33.3 1.6 10.7 2.5 5.2 4.2 17.2 0.0

2인 이상 20.6 39.5 1.0 6.2 3.1 8.6 5.9 12.7 2.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7 38.9 1.0 9.5 2.6 9.2 6.5 17.0 1.6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21.2 40.6 1.7 9.2 3.1 6.6 3.1 13.3 1.3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24.6 34.1 0.9 8.5 2.4 6.7 5.8 15.4 1.6

500만 원 이상 23.2 38.7 1.2 5.1 3.3 8.5 5.8 12.3 1.9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한 770명

(51.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2019년에 주위로부터 얻은 배추김치의 양은 평균 22.58kg이었으며, 20kg 

미만을 얻어먹은 비중이 5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50kg 미만을 얻

어먹은 비중이 9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배추김치를 주위로부터 얻은 양은 남성(23.05kg)이 여성(22.29kg)보다 

많았으며, 40대까지 증가하다 50대부터는 다시 감소하여 60대 이상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의 배추김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인 가구(15.74kg)보다 2인 이상의 가구(25.40kg)가 더 많은 양의 

배추김치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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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주위로부터 얻는 배추김치의 양(2019년 기준)
단위: %, kg

구분

배추김치를 주위로부터 얻은 양(%)

평균(kg)10kg 
미만

10kg~
20kg 미만

20kg~
50kg 미만

50kg~
100kg 미만

100kg 
이상

전체 28.2 26.9 38.6 3.8 2.6 22.58

성별
남성 31.6 27.1 34.7 2.7 3.8 23.05

여성 26.1 26.7 40.9 4.4 1.9 22.29

연령

20대 31.7 31.7 31.7 4.8 0.0 18.79

30대 28.1 27.7 39.4 3.2 1.6 20.29

40대 23.6 29.1 38.8 3.8 4.6 26.62

50대 31.4 22.6 38.4 4.4 3.1 23.40

60대 이상 33.9 21.0 41.9 3.2 0.0 18.03

가구원 수
1인 38.2 36.4 23.6 0.4 1.3 15.74

2인 이상 24.0 22.9 44.8 5.1 3.1 25.4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8.2 28.4 25.5 2.9 4.9 22.18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2.0 32.0 32.0 2.0 2.0 18.8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9.8 24.3 39.1 4.3 2.6 23.01

500만 원 이상 21.1 25.7 46.4 4.6 2.1 24.42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주위로부터 얻는다고 응답한 770명

(51.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포기 단위로 응답한 경우 배추김치 1포기당 2.4kg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1.1.3. 김치를 구입하는 경우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에 구입한 

김치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 85.3%가 배추김치를 구입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총각김치(38.1%), 열무김치(34.8%)를 구입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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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구입하는 김치 종류(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전체 85.3 21.3 34.8 38.1 21.6 16.9 9.8 8.3 5.5 21.0 25.0 4.3 0.4

성별
남성 89.0 17.9 32.8 34.1 24.4 16.2 8.8 9.1 5.5 16.6 23.4 3.9 0.3

여성 82.6 23.9 36.3 41.1 19.6 17.4 10.5 7.6 5.5 24.3 26.3 4.5 0.5

연령

20대 81.8 21.2 6.1 12.1 6.1 6.1 3.0 3.0 0.0 18.2 33.3 6.1 0.0

30대 80.8 23.8 20.8 28.5 16.9 16.2 10.0 11.5 3.1 13.8 20.0 3.1 0.8

40대 83.5 28.8 34.4 37.7 24.5 17.9 14.2 7.1 5.2 18.9 25.0 3.3 0.5

50대 89.6 20.0 43.9 43.9 27.4 18.3 8.3 7.8 7.0 20.9 24.3 6.1 0.4

60대 이상 86.1 8.2 41.0 45.1 14.8 16.4 6.6 9.0 7.4 33.6 29.5 3.3 0.0

가구원 수
1인 85.8 25.6 29.1 35.4 23.2 16.1 6.3 6.3 3.5 15.7 24.4 3.5 0.4

2인 이상 85.0 19.0 37.8 39.5 20.7 17.3 11.6 9.3 6.6 23.9 25.4 4.7 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4.1 24.8 28.3 34.5 19.5 20.4 4.4 5.3 2.7 15.0 18.6 3.5 0.9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84.9 20.8 35.2 39.6 23.3 16.4 11.3 8.8 4.4 20.1 27.0 3.8 0.6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83.7 20.8 31.7 35.3 21.3 14.0 6.3 9.0 5.0 22.2 26.2 4.5 0.0

500만 원 이상 87.6 20.5 40.6 41.5 21.8 18.4 14.5 8.5 8.1 23.5 25.6 4.7 0.4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2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으며,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18.5%), 김치를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16.6%),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1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남성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25.8%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김치를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 김치를 구

입하는 비중(19.0%)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으

며, 연령이 높을수록 김치를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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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김치를 구입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

맛있어서
위생적
이어서

경제적
이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부재료에 

믿음이
가서

김치를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

김치를 
담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

다양한 
김치를 
맛보고 
싶어서

기타

전체 16.1 8.9 0.8 21.0 1.0 16.6 10.4 18.5 6.5 0.2

성별
남성 15.4 6.6 1.5 25.8 1.0 13.4 11.1 19.4 5.8 0.0

여성 16.7 10.6 0.3 17.5 1.0 19.0 9.9 17.8 6.9 0.4

연령

20대 25.3 10.1 4.0 17.2 1.0 8.1 10.1 24.2 0.0 0.0

30대 21.9 8.5 0.5 16.7 0.8 12.9 10.8 21.6 5.9 0.5

40대 19.8 8.0 1.1 23.9 1.1 14.0 10.8 16.2 5.0 0.0

50대 14.2 9.4 0.7 22.3 0.4 19.1 10.3 15.1 8.3 0.1

60대 이상 4.7 9.6 0.0 18.9 1.9 22.7 9.6 24.1 7.9 0.5

가구원 수
1인 25.1 6.7 2.0 24.5 1.0 10.9 8.4 18.2 3.1 0.0

2인 이상 11.3 10.1 0.2 19.1 0.9 19.7 11.5 18.6 8.3 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9.5 6.2 0.6 26.8 0.6 15.6 8.8 16.8 5.0 0.0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18.9 7.8 1.5 21.4 1.3 16.6 7.3 19.3 5.9 0.2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15.1 9.2 0.9 19.6 1.2 16.2 11.8 19.2 6.8 0.0

500만 원 이상 13.6 10.7 0.4 19.1 0.7 17.5 12.0 18.1 7.3 0.6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2019년 기준, 배추김치를 구입한 응답자의 평균 배추김치 구입량은 19.91kg

이었으며, 10kg 미만을 구입한 비중이 36.2%로 가장 높고, 20kg~50kg 미만

(27.6%), 10kg~20kg 미만(2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18.06kg)보다 남성(22.43kg)의 배추김치 구입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구입하는 배추김치의 양이 더 

많지만, 60대 이상(23.17kg)은 50대(26.10kg)보다 더 적은 양을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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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배추김치 구입량(2019년 기준)
단위: %, kg

구분

배추김치 구입량(%)

평균(kg)10kg 
미만

10kg~
20kg 미만

20kg~
50kg 미만

50kg~
100kg 미만

100kg 
이상

전체 36.2 26.7 27.6 7.4 2.1 19.91

성별
남성 26.3 30.2 33.1 7.8 2.6 22.43

여성 43.4 24.1 23.6 7.2 1.7 18.06

연령

20대 81.8 9.1 9.1 0.0 0.0 6.16

30대 53.8 27.7 16.2 1.5 0.8 11.08

40대 40.1 22.6 28.3 7.5 1.4 18.87

50대 25.7 28.3 31.3 11.3 3.5 26.10

60대 이상 18.0 34.4 36.9 8.2 2.5 23.17

가구원 수
1인 46.9 21.7 25.2 5.1 1.2 15.20

2인 이상 30.4 29.4 29.0 8.7 2.5 22.4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8 23.0 30.1 3.5 3.5 22.1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1.5 20.8 28.3 7.5 1.9 18.15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5.7 29.0 24.4 9.5 1.4 18.44

500만 원 이상 31.2 30.3 29.1 7.3 2.1 21.41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포기 단위로 응답한 경우 배추김치 1포기당 2.4kg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평소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시판용 배추김치를 구입하는 빈도는 2~3개월에 

1회(35.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개월에 1회(30.4%)가 두 번

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남성(5.2%)의 경우 여성(3.1%)보다 1주일에 1~2회 배추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1인 가구(5.1%)가 2인 이상 가구(3.4%)보다 1주일에 

1~2회 배추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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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빈도
단위: %

구분
1주일에 
1~2회

1개월에 
1회

2~3개월에 
1회

4개월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기타

전체 4.0 30.4 35.6 10.7 12.9 5.9 0.4

성별
남성 5.2 33.8 39.6 9.7 7.8 3.6 0.3

여성 3.1 27.9 32.7 11.5 16.7 7.6 0.5

연령

20대 3.0 15.2 42.4 15.2 21.2 0.0 3.0

30대 5.4 20.8 33.1 15.4 13.8 10.8 0.8

40대 3.8 34.9 35.4 7.1 11.8 6.6 0.5

50대 4.8 32.2 36.5 11.3 13.0 2.2 0.0

60대 이상 1.6 33.6 35.2 9.8 11.5 8.2 0.0

가구원 수
1인 5.1 28.3 37.4 13.4 10.6 4.3 0.8

2인 이상 3.4 31.5 34.7 9.3 14.2 6.8 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3 31.0 37.2 8.0 14.2 4.4 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8 27.7 35.2 16.4 9.4 6.3 1.3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3 28.1 39.4 8.1 14.5 7.7 0.0

500만 원 이상 5.1 34.2 31.6 10.7 13.2 4.7 0.4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주로 구매하는 시판용 배추김치의 중량은 2kg 이하가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30대의 10.0%가 300g 이하의 제

품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연령에 비해 소포장 제품을 주로 구

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1인 가구(7.9%)인 경우 2인 이상인 가구(2.5%)보다 300g 이하의 배추김

치 제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300g 

이하의 소포장 배추김치를 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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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주로 구매하는 시판용 배추김치 구매 중량
단위: %

구분
300g 
이하

300g 
초과~
500g

500g 
초과~ 
1kg

1kg 
초과~ 
1.5kg

1.5kg 
초과~ 
~2kg

2kg 
초과~ 
3kg

3kg 
초과~ 
4kg

4kg 
초과~ 
5kg

5kg 
초과~ 
7kg

7kg 
초과~ 
9kg

9kg 
초과

전체 4.4 8.3 16.2 11.4 11.4 13.9 5.4 10.5 4.7 1.0 12.9

성별
남성 2.6 8.8 14.6 10.4 13.6 12.0 5.5 12.7 5.5 0.6 13.6

여성 5.7 7.9 17.4 12.2 9.8 15.3 5.3 8.8 4.1 1.2 12.4

연령

20대 0.0 15.2 36.4 12.1 12.1 21.2 0.0 0.0 0.0 0.0 3.0

30대 10.0 15.4 26.9 11.5 10.0 10.8 3.8 6.2 2.3 0.0 3.1

40대 3.8 7.5 17.5 12.7 16.0 14.2 4.2 8.5 2.4 0.0 13.2

50대 3.9 6.1 8.7 9.6 10.9 13.0 7.0 11.7 7.4 2.6 19.1

60대 이상 1.6 4.1 11.5 12.3 5.7 16.4 7.4 18.9 7.4 0.8 13.9

가구원 수
1인 7.9 11.0 19.3 11.0 11.0 12.2 3.9 8.3 3.1 0.4 11.8

2인 이상 2.5 6.8 14.6 11.6 11.6 14.8 6.1 11.6 5.5 1.3 13.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7 3.5 11.5 11.5 9.7 12.4 6.2 11.5 2.7 0.9 20.4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9 12.6 18.9 9.4 9.4 11.9 4.4 10.7 5.0 0.6 10.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7 8.6 13.6 12.2 14.9 16.3 4.5 10.0 4.5 0.5 12.2

500만 원 이상 1.7 7.3 19.2 12.0 10.3 13.7 6.4 10.3 5.6 1.7 12.0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경우 절반 이상인 59.7%가 대기업의 

배추김치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중소기업 제

품(21.6%), 개인 판매 제품(15.3%), 농협 제품(3.3%)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

로 나타남.

- 여성(64.4%)의 경우 남성(53.2%)보다 대기업의 배추김치를 주로 구입하

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구

입하는 비중이 29.2%로, 여성(16.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이 낮을수록 대기업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고, 연령이 높을

수록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대기업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고, 중소기

업 및 개인 판매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비중이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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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주로 구입하는 시판용 배추김치 제품
단위: %

구분 대기업 제품
중소기업 

제품
농협 제품

개인 판매 
제품

기타

전체 59.7 21.6 3.3 15.3 0.1

성별
남성 53.2 29.2 3.9 13.6 0.0

여성 64.4 16.0 2.9 16.5 0.2

연령

20대 84.8 6.1 0.0 9.1 0.0

30대 75.4 12.3 5.4 6.9 0.0

40대 58.0 23.6 1.9 16.0 0.5

50대 53.5 25.2 3.5 17.8 0.0

60대 이상 50.8 25.4 4.1 19.7 0.0

가구원 수
1인 61.0 24.0 2.8 12.2 0.0

2인 이상 59.0 20.3 3.6 16.9 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2.5 35.4 2.7 19.5 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6.0 24.5 3.8 15.7 0.0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3.8 17.6 2.7 15.4 0.5

500만 원 이상 66.7 16.7 3.8 12.8 0.0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포장된 포기김치 형태로 포장된 제품을 주로 구입한

다고 응답한 비중이 68.1%로 가장 많았으며, 썰어서 포장된 김치를 주로 구

입하는 비중이 24.9%, 덜어서 판매되는 비포장 즉석 김치를 주로 구입하는 

비중은 7.0%로 조사되었음.

- 20대의 경우 썰어서 포장된 김치를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54.5%)가 포장

된 포기김치를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42.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

른 연령대에 비해 이미 썰어진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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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주로 구입하는 시판용 배추김치 형태
단위: %

구분 썰어서 포장된 김치 포장된 포기김치
비포장 즉석 김치

(덜어서 판매)

전체 24.9 68.1 7.0

성별
남성 28.9 64.9 6.2

여성 22.0 70.4 7.6

연령

20대 54.5 42.4 3.0

30대 40.0 57.7 2.3

40대 25.5 67.5 7.1

50대 18.7 72.6 8.7

60대 이상 11.5 78.7 9.8

가구원 수
1인 39.0 55.1 5.9

2인 이상 17.3 75.1 7.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2 61.9 8.8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5.8 56.0 8.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0.8 73.8 5.4

500만 원 이상 19.2 73.9 6.8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시판용 배추김치의 주요 구입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31.4%), 대형마트(27.1%), 

반찬 전문점(14.1%), 홈쇼핑 채널(10.7%) 순이었음.

- 20대(44.0%)와 30대(35.5%)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시판용 배추김치를 주

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배추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높을수록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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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경로
단위: %

구분
백화점 
식품
매장

편의점
대형
마트

중소형
슈퍼
마켓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채널

통신
판매

친환경
식품

전문점

로컬
푸드

직매장

반찬
전문점

기타

전체 2.1 1.6 27.1 7.9 31.4 10.7 0.5 2.3 1.7 14.1 0.7

성별
남성 2.5 2.1 27.0 9.9 33.7 7.4 0.4 2.5 1.2 12.8 0.6

여성 1.8 1.2 27.2 6.4 29.6 13.1 0.6 2.1 2.1 15.0 0.8

연령

20대 2.0 6.0 44.0 8.0 26.0 0.0 0.0 0.0 0.0 10.0 4.0

30대 4.4 3.9 35.5 11.8 26.6 5.4 0.0 2.5 1.5 8.4 0.0

40대 1.2 0.9 26.9 5.7 34.4 10.5 0.0 1.2 2.4 15.3 1.5

50대 2.2 1.1 23.9 8.1 31.4 11.9 0.8 2.2 1.7 16.4 0.3

60대 이상 1.0 0.0 20.3 7.1 32.5 16.8 1.5 4.6 1.5 14.7 0.0

가구원 수
1인 1.8 3.4 27.6 11.3 34.6 7.1 0.0 1.0 1.0 11.5 0.5

2인 이상 2.2 0.7 26.9 6.2 29.8 12.5 0.8 2.9 2.1 15.3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2 2.4 20.1 10.4 37.8 9.1 0.0 0.6 0.6 17.1 0.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6 2.0 27.8 12.5 33.9 9.3 0.0 2.8 0.0 9.3 0.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4 2.0 28.3 5.7 31.7 10.9 0.9 1.7 2.0 14.6 0.9

500만 원 이상 3.4 0.5 28.5 5.8 26.7 12.0 0.8 3.1 3.1 15.4 0.5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2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배추김치를 주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 온라인 종합쇼핑몰(51.0%), 대형마트 온라인몰(27.1%), 김

치 제조업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14.5%)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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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시판용 배추김치 온라인 구입 경로
단위: %

구분
온라인 

종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

김치 제조
업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공공기관
(우체국 
등) 운영 
온라인
쇼핑몰

지방자치
단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농협 운영 
온라인
쇼핑몰

개인 운영 
온라인
쇼핑몰

전체 51.0 27.1 14.5 2.0 0.2 2.2 3.0

성별
남성 53.2 27.0 11.9 2.5 0.0 2.2 3.2

여성 49.1 27.2 16.9 1.6 0.3 2.2 2.8

연령

20대 52.4 38.1 0.0 0.0 4.8 4.8 0.0

30대 48.8 32.6 11.6 0.0 0.0 1.2 5.8

40대 52.7 30.6 11.8 0.5 0.0 1.6 2.7

50대 50.8 25.1 16.8 3.1 0.0 2.1 2.1

60대 이상 50.0 18.4 20.2 4.4 0.0 3.5 3.5

가구원 수
1인 52.8 32.1 9.4 1.4 0.5 1.9 1.9

2인 이상 50.0 24.4 17.4 2.3 0.0 2.3 3.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5.2 28.6 8.6 1.0 0.0 2.9 3.8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1.1 31.7 12.2 2.2 0.0 0.7 2.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1.4 24.9 16.6 2.2 0.6 1.7 2.8

500만 원 이상 48.0 24.9 17.9 2.3 0.0 3.5 3.5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배추김치를 주로 온라인으로 구입한다고 응답

한 359명(23.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2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주된 고려사항은 맛(29.6%), 가격(23.5%), 원산지

(16.9%), 위생/안전성(12.4%), 제조사명(10.5%), 품질 인증(5.2%), 화학조

미료 첨가 여부(2.0%) 순이었음.

- 20대의 경우 제조사명을 고려하는 비중이 19.6%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가격

(29.3%)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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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고려사항
단위: %

구분 맛 가격 원산지
제조사명
(브랜드)

위생/
안전성

(HACCP
인증)

품질 인증
(HACCP 
인증 제외)

화학
조미료 

첨가 여부

전체 29.6 23.5 16.9 10.5 12.4 5.2 2.0

성별
남성 29.9 25.9 16.1 9.3 12.7 4.5 1.6

여성 29.4 21.7 17.5 11.3 12.2 5.7 2.3

연령

20대 32.6 30.4 7.6 19.6 7.6 1.1 1.1

30대 30.6 25.7 14.2 12.8 11.2 4.1 1.4

40대 30.7 26.3 16.9 9.3 11.5 4.0 1.3

50대 29.3 21.6 18.3 9.5 13.0 6.2 2.1

60대 이상 26.5 18.0 19.7 9.6 15.2 7.3 3.7

가구원 수
1인 29.8 27.7 16.5 10.0 9.9 4.3 1.7

2인 이상 29.5 21.3 17.1 10.7 13.6 5.6 2.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8.1 29.3 20.2 5.7 12.0 3.8 0.9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0.9 26.2 15.1 11.6 9.8 5.1 1.3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0.0 21.8 17.7 9.3 13.3 5.6 2.2

500만 원 이상 29.1 20.4 15.9 13.1 13.4 5.5 2.7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3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배추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의 원

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71.3%인 것으로 조사됨.

- 남성(68.2%)보다 여성(73.5%)이 주원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

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았음.

- 또한 1인 가구(63.0%)보다 2인 이상 가구(75.7%)가 시판용 배추김치 주원

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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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주원료(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원산지 확인 여부
단위: %

구분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전체 71.3 28.7

성별
남성 68.2 31.8

여성 73.5 26.5

연령

20대 30.3 69.7

30대 59.2 40.8

40대 71.2 28.8

50대 76.5 23.5

60대 이상 85.2 14.8

가구원 수
1인 63.0 37.0

2인 이상 75.7 24.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9.9 30.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4.2 35.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71.0 29.0

500만 원 이상 76.9 23.1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 시판용 배

추김치 제조 시 외국산 원부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원부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부 원부재료는 외국산이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4.7%

를 차지하였음. 모든 원부재료가 외국산이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2.5%

를 차지함.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국산 원부재료를 사용한 국내 제조 배추김치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20대는 모든 원부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비

중이 24.2%인 반면, 60대 이상은 65.6%가 모든 원부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고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원부재료의 원산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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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외국산 원부재료를 이용한 국내산 시판용 배추김치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모든 원부재료는 
국내산이어야 함

일부 원부재료는 
외국산이어도 무방함

모든 원부재료가 
외국산이어도 무방함

전체 52.8 44.7 2.5

성별
남성 47.4 48.4 4.2

여성 56.8 42.0 1.2

연령

20대 24.2 72.7 3.0

30대 46.9 49.2 3.8

40대 52.4 44.8 2.8

50대 53.9 43.5 2.6

60대 이상 65.6 34.4 0.0

가구원 수
1인 45.7 49.6 4.7

2인 이상 56.7 42.1 1.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3.1 39.8 7.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4.0 52.8 3.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4.8 43.9 1.4

500만 원 이상 56.8 42.3 0.9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한다고 응답한 727명(48.5%)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국내에서 제조된 시판용 배추김치의 일부 원재료는 외국산이어도 무방하다

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외국산이어도 무방한 원부재료를 조사한 결과, 

고춧가루·건고추(36.3%), 소금 이외의 기타 조미료(29.2%), 곡류(28.9%), 

마늘·생강·파 등 양념채소(28.3%), 소금(21.2%)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음.

❍ 젓갈류(6.8%)와 배추·무 등 주재료(9.2%)의 경우 외국산이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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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국내산 시판용 배추김치 제조 시 외국산이어도 무방한 원부재료
단위: %

구분
배추·
무 등 
주재료

고춧가루
·건고추

마늘·
생강·
파 등 

양념채소

기타 
채소류

젓갈류
소금

(천일염
·식염)

기타 
조미료

과실류
(사과·
배 등)

곡류
(찹쌀·

가루 
등)

어패류
(새우·
명태· 
굴 등)

기타

전체 9.2 36.3 28.3 18.2 6.8 21.2 29.2 17.2 28.9 16.9 0.3

성별
남성 13.4 45.0 35.6 17.4 9.4 23.5 28.9 14.8 24.8 12.8 0.7

여성 5.7 29.0 22.2 18.8 4.5 19.3 29.5 19.3 32.4 20.5 0.0

연령

20대 16.7 29.2 8.3 16.7 4.2 41.7 29.2 37.5 25.0 8.3 0.0

30대 7.8 43.8 28.1 17.2 6.3 28.1 34.4 20.3 26.6 9.4 0.0

40대 5.3 32.6 27.4 22.1 6.3 17.9 34.7 12.6 26.3 16.8 0.0

50대 10.0 37.0 34.0 12.0 7.0 17.0 26.0 12.0 29.0 21.0 1.0

60대 이상 14.3 35.7 28.6 26.2 9.5 16.7 16.7 23.8 40.5 23.8 0.0

가구원 수
1인 15.1 37.3 27.8 16.7 7.1 22.2 28.6 13.5 22.2 12.7 0.8

2인 이상 5.5 35.7 28.6 19.1 6.5 20.6 29.6 19.6 33.2 19.6 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3 46.7 24.4 22.2 11.1 28.9 28.9 13.3 20.0 17.8 0.0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10.7 34.5 29.8 11.9 4.8 21.4 27.4 16.7 21.4 17.9 1.2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7.2 36.1 23.7 22.7 7.2 19.6 30.9 21.6 36.1 17.5 0.0

500만 원 이상 8.1 33.3 33.3 17.2 6.1 19.2 29.3 15.2 32.3 15.2 0.0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며, 국내산 시판용 배추김치의 

일부 원부재료는 외국산이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한 325명(21.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1.2. 가정 내 김치 섭취 실태

❍ 가정 내에서 김치를 섭취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9년에 가정 

내에서 섭취한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배추김치가 

72.1%,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가 27.9%를 차지함.

- 남성(73.1%)의 경우 여성(71.4%)보다 배추김치 섭취 비중이 높았고, 20대

의 배추김치 섭취 비중이 76.7%로 가장 높았으며, 1인 가구(72.7%)의 배

추김치 섭취 비중이 2인 이상 가구(7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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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가정 내에서 섭취한 배추김치 및 기타 김치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배추김치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
계

전체 72.1 27.9 100.0

성별
남성 73.1 26.9 100.0

여성 71.4 28.6 100.0

연령

20대 76.7 23.3 100.0

30대 72.5 27.5 100.0

40대 71.2 28.8 100.0

50대 72.2 27.8 100.0

60대 이상 71.4 28.6 100.0

가구원 수
1인 72.7 27.3 100.0

2인 이상 71.9 28.1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4.7 25.3 10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71.7 28.3 100.0

300만 원~500만 원 미만 72.0 28.0 100.0

500만 원 이상 71.1 28.9 100.0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먹는다고 응답한 1,467명(97.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설문조사 시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의 비율 합이 100%가 되게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전체 응답자와 응답자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9년 기준 일주일간 가정 내 

김치 섭취 횟수를 조사한 결과, 1~5회가 41.9%, 6~10회가 36.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집에서 김치를 평균 7.37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7.68회)이 여성(7.17회)보다 평균적으로 가정에서 김치를 섭취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인 이상 가구(7.50회)가 1인 가구(6.61회)보다 가정 내 평균 김치 섭

취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가정에서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비중은 2.8%를 차지하였으며, 매끼마

다 먹는 비중은 4.4%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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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일주일간 가정 내 김치 섭취 횟수(2019년 기준)
단위: %, 회

구분

일주일간 가정 내 김치 섭취 횟수(%)

평균(회)전혀 먹지 
않음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매끼마다 

먹음

전체 2.8 41.9 36.0 10.9 4.0 4.4 7.37

성별
남성 3.9 39.1 34.8 12.7 5.0 4.5 7.68

여성 2.1 43.6 36.8 9.8 3.3 4.4 7.17

연령

20대 2.8 66.4 24.5 2.8 2.1 1.4 5.08

30대 4.8 54.3 29.6 6.3 1.3 3.7 5.90

40대 2.9 40.8 38.0 10.9 3.4 3.9 7.26

50대 2.0 37.7 40.0 12.2 5.3 2.8 7.61

60대 이상 1.4 28.7 36.9 16.5 6.4 10.0 9.57

가구원 수
1인 0.9 51.9 30.6 10.9 3.6 2.1 6.61

2인 이상 3.1 40.2 36.9 10.9 4.0 4.8 7.5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 42.5 31.6 15.5 3.7 3.7 7.3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1 40.5 38.3 11.1 4.7 3.3 7.3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3 40.9 38.8 10.3 3.6 4.1 7.34

500만 원 이상 3.4 43.1 34.1 9.9 4.0 5.4 7.39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먹는다고 응답한 1,467명(97.8%)의 본인을 포함

한 가구 구성원 2,9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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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김치에 대한 인식

❍ 외국산 김치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6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를 몰라 알 수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를 차지하였음.

- 남성(66.5%)이 여성(57.4%)보다 외국산 김치를 섭취한 경험이 있는 비중

이 높았으며, 여성(23.8%)이 남성(15.6%)보다 원산지를 몰라 알 수 없다

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표 3-25> 외국산(중국산) 김치 섭취 경험
단위: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원산지를 몰라 알 수 없음
전체 61.1 18.4 20.5

성별
남성 66.5 17.9 15.6
여성 57.4 18.8 23.8

연령

20대 60.6 16.0 23.4
30대 60.8 18.9 20.3
40대 62.1 18.8 19.1
50대 61.5 18.1 20.4
60대 이상 59.6 18.4 22.0

가구원 수
1인 57.9 23.7 18.4
2인 이상 62.5 16.1 21.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6.7 21.8 21.4
200만 원~300만 원 미만 60.2 20.7 19.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4.5 16.9 18.6
500만 원 이상 60.6 16.6 22.8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외국산 김치의 섭취 경로는 외식/급식이 8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직

접 구입이 13.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가족/친지 등 주위 사

람들로부터 제공받은 경우는 6.2%를 차지하였음.

- 외국산 김치를 직접 구입하여 섭취한 비중은 남성(17.5%)이 여성(9.5%)보

다 약 2배 정도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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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외국산(중국산) 김치 섭취 경로
단위: %

구분 직접 구입
가족/친지 등 주위 

사람들이 구입한 후 제공
외식/급식 등에서 제공

전체 13.2 6.2 80.6

성별
남성 17.5 7.6 74.9
여성 9.5 5.0 85.5

연령

20대 8.1 8.1 83.9
30대 10.3 6.3 83.5
40대 13.2 6.1 80.7
50대 15.8 6.8 77.4
60대 이상 14.8 4.5 80.6

가구원 수
1인 23.8 9.1 67.1
2인 이상 8.7 5.0 86.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4.4 9.4 66.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5.9 6.7 77.4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0.6 6.3 83.1
500만 원 이상 8.3 4.0 87.7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외국산 김치 섭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17명(6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외국산 김치의 구입 경로는 온라인 종합쇼핑몰(43.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식자재 전문마트(25.6%), 중소형 슈퍼마켓(18.6%), 재래시장

(8.1%), 수입업체/개인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4.7%) 순으로 높은 비

중을 차지하였음.

 

❍ 국내산 시판용 배추김치와 외국산 시판용 배추김치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

에서 국내산 시판용 배추김치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특히, 더 오래 두

고 먹을 수 있음(5점 만점에 2.07점), 맛이 더 좋음(2.15점), 더 신선함(2.17

점) 등의 항목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에 비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국내 소

비자는 저장성, 맛, 신선도 측면에서 국내산 배추김치를 외국산보다 더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대는 타 연령에 비해 외국산을 전반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1

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외국산 배추김치를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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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외국산(중국산) 김치 구입 경로
단위: %

구분 재래시장
중소형

슈퍼마켓
식자재

전문마트
온라인 

종합쇼핑몰

수입업체/개인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체 8.1 18.6 25.6 43.0 4.7

성별
남성 8.3 21.1 22.0 45.0 3.7
여성 7.9 14.3 31.7 39.7 6.3

연령

20대 25.0 37.5 37.5 0.0 0.0
30대 6.1 33.3 24.2 33.3 3.0
40대 5.8 19.2 23.1 50.0 1.9
50대 5.8 13.5 21.2 51.9 7.7
60대 이상 14.8 3.7 37.0 37.0 7.4

가구원 수
1인 5.4 16.1 24.7 49.5 4.3
2인 이상 11.4 21.5 26.6 35.4 5.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3 20.8 22.9 45.8 2.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0.0 22.0 26.8 46.3 4.9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0.4 12.5 27.1 43.8 6.3
500만 원 이상 14.3 20.0 25.7 34.3 5.7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외국산 김치를 직접 구입하여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32명

(8.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표 3-28> 국내산 대비 외국산 시판용 배추김치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구분
더 

아삭함
맛이 더 
좋음

색이 더 
좋음

더 
신선함

김치소
(양념)가 

더 
충분함

김치소
(양념)가 
더 잘 

배어 있음

포장이 
더 잘 
되어 
있음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음

전체 2.34 2.15 2.55 2.17 2.28 2.31 2.52 2.07

성별
남성 2.27 2.12 2.48 2.13 2.20 2.23 2.49 2.05
여성 2.40 2.17 2.60 2.20 2.34 2.37 2.55 2.08

연령

20대 2.56 2.28 2.63 2.25 2.32 2.37 2.70 2.54
30대 2.42 2.11 2.52 2.18 2.29 2.32 2.52 2.30
40대 2.32 2.14 2.54 2.17 2.20 2.27 2.51 2.03
50대 2.33 2.18 2.52 2.15 2.33 2.31 2.47 1.93
60대 이상 2.23 2.09 2.60 2.16 2.29 2.36 2.58 1.84

가구원 수
1인 2.34 2.23 2.66 2.25 2.34 2.36 2.56 2.20
2인 이상 2.34 2.11 2.50 2.13 2.25 2.29 2.51 2.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3 2.24 2.53 2.24 2.32 2.35 2.56 2.17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38 2.12 2.56 2.13 2.24 2.30 2.57 2.0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33 2.12 2.53 2.14 2.24 2.28 2.48 1.97
500만 원 이상 2.35 2.14 2.56 2.19 2.32 2.33 2.52 2.12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외국산 김치 섭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917명(6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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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급식에서 제공하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편인 소비자는 전체

의 62.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배추김치 주원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84.9%를 차지하였음.

- 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식/급식에서 제공하는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

중이 높았으며, 배추김치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비

중 또한 높았음.

- 연령이 높을수록 김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았고, 2인 이상 가

구가 1인 가구보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배추김치 주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았음.

-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김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았음.

 

<표 3-29> 외식/급식 제공 김치 원산지 표시 확인 및 배추김치 주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김치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배추김치 주원료(배추·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 인지 여부

확인하는 편임 확인하지 않음 알고 있음 모름

전체 62.6 37.4 84.9 15.1

성별
남성 58.2 41.8 80.2 19.8

여성 65.6 34.4 88.1 11.9

연령

20대 52.1 47.9 74.5 25.5

30대 56.7 43.3 82.6 17.4

40대 63.3 36.7 85.6 14.4

50대 66.3 33.7 85.2 14.8

60대 이상 67.8 32.2 90.2 9.8

가구원 수
1인 55.2 44.8 75.6 24.4

2인 이상 65.8 34.2 88.8 11.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9.2 40.8 82.4 17.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9.6 40.4 80.3 19.7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3.3 36.7 83.5 16.5

500만 원 이상 65.7 34.3 90.7 9.3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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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외국산 김치의 구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90.6%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

하였음.

- 남성(15.1%)의 경우 여성(5.4%)보다 외국산 김치 구입 의향이 있는 비중

이 3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의 12.8%가 향후 외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전 연령대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대(12.0%)

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은 외국산 구입 의향이 있는 

비중이 7.8%로 전 연령대 중 외국산 구입 의향이 있는 비중이 가장 낮았음.

- 1인 가구(16.4%)가 2인 이상 가구(6.4%)보다 외국산 구입 의향이 있는 비

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

향이 있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표 3-30> 향후 외국산(중국산) 김치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9.4 90.6

성별
남성 15.1 84.9

여성 5.4 94.6

연령

20대 12.8 87.2

30대 8.1 91.9

40대 8.2 91.8

50대 12.0 88.0

60대 이상 7.8 92.2

가구원 수
1인 16.4 83.6

2인 이상 6.4 93.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3.9 86.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1.9 88.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7.7 92.3

500만 원 이상 7.1 92.9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국내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47

❍ 향후 외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 김치보다 가격이 저렴해서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는 100.0%가 가격 때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20

대는 58.3%가 가격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41.7%는 국내산 김치보다 맛

있어서 외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31> 향후 외국산(중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구분
국내산 김치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국내산 김치보다 
맛있어서

국내산 김치보다 
색깔이 좋아서

기타

전체 91.5 6.4 0.7 1.4

성별
남성 94.6 3.2 1.1 1.1

여성 85.4 12.5 0.0 2.1

연령

20대 58.3 41.7 0.0 0.0

30대 89.3 7.1 0.0 3.6

40대 100.0 0.0 0.0 0.0

50대 95.7 2.1 2.1 0.0

60대 이상 89.5 5.3 0.0 5.3

가구원 수
1인 87.8 9.5 1.4 1.4

2인 이상 95.5 3.0 0.0 1.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4.8 15.2 0.0 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89.5 7.9 2.6 0.0

300만 원~500만 원 미만 97.3 0.0 0.0 2.7

500만 원 이상 93.9 3.0 0.0 3.0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향후 외국산(중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141명

(9.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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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외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국내산보

다 위생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77.3%)가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

고 응답하였으며, 국내산보다 맛이 없어서(17.7%)가 두 번째로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음.

<표 3-32> 향후 외국산(중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국내산보다 
맛이 없어서

국내산보다 
위생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국내산보다 
색깔이 좋지 

않아서

국내 
김치업체의 
영업실적 
저하가 

우려되어서

주위의 
시선과 

평판 등이 
걱정되어서

기타

전체 17.7 77.3 1.2 1.8 1.0 0.9

성별
남성 23.6 70.1 1.7 1.7 1.3 1.5

여성 14.1 81.8 0.8 1.9 0.8 0.5

연령

20대 29.3 63.4 2.4 2.4 1.2 1.2

30대 23.1 70.9 2.5 1.6 1.3 0.6

40대 16.4 77.2 1.5 2.8 0.5 1.5

50대 12.5 83.8 0.0 1.4 2.0 0.3

60대 이상 16.4 81.9 0.0 0.9 0.0 0.9

가구원 수
1인 22.5 70.0 2.4 2.4 1.6 1.1

2인 이상 15.9 80.1 0.7 1.6 0.8 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3.4 71.2 1.5 1.5 1.0 1.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0.6 72.6 1.1 3.2 1.1 1.4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8.6 76.9 1.1 1.1 1.6 0.7

500만 원 이상 12.3 83.8 1.2 1.9 0.5 0.5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향후 외국산(중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359명

(90.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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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치 선호도와 의향

3.1. 김치 관련 선호도

❍ 전체 응답자와 응답자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선호 김치 종류를 

조사한 결과, 과거 선호 김치 종류는 배추김치(46.1%), 총각김치(10.4%), 열

무김치(8.9%), 깍두기(8.0%), 파김치(6.0%), 오이소박이(5.2%)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현재 선호 김치는 배추김치(39.8%), 열무김치(11.1%), 총각김치

(9.2%), 파김치(8.3%), 깍두기(7.2%), 오이소박이(5.4%) 순으로 조사되었음.

- 과거와 현재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를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인 이상 가구가 1인 가구보다 기타 김

치를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3> 과거 선호 김치 종류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없음

전체 46.1 2.9 8.9 10.4 8.0 5.2 2.6 3.4 0.8 3.4 6.0 1.4 0.1 1.0

성별
남성 47.9 2.6 9.4 9.2 9.1 4.8 2.4 3.8 0.6 3.1 4.6 1.1 0.0 1.3
여성 44.9 3.1 8.7 11.1 7.3 5.4 2.6 3.1 0.9 3.5 6.9 1.5 0.2 0.8

연령

20대 48.2 1.2 8.8 4.8 12.4 3.2 2.0 4.8 0.4 3.2 8.0 2.4 0.0 0.4
30대 45.8 4.0 6.9 7.2 9.6 5.3 2.9 3.6 0.6 3.5 6.8 1.2 0.2 2.5
40대 46.4 2.9 8.7 11.9 8.2 5.9 3.2 2.7 0.7 2.1 5.4 1.0 0.2 0.7
50대 44.7 2.7 10.3 11.6 7.4 5.3 1.9 3.0 0.7 4.1 6.1 1.7 0.0 0.6
60대 이상 47.6 2.6 9.6 11.2 5.6 4.0 2.2 4.4 1.3 4.1 5.2 1.6 0.1 0.4

가구원 수
1인 48.0 4.4 8.2 13.0 7.9 4.2 1.0 2.9 0.4 3.1 5.2 1.1 0.1 0.5
2인 이상 45.7 2.6 9.1 9.9 8.0 5.3 2.8 3.5 0.9 3.4 6.1 1.4 0.1 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6.5 4.3 7.1 11.3 7.7 4.5 2.3 3.9 0.6 3.1 5.3 2.7 0.0 0.6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47.8 2.6 10.2 10.6 7.4 4.7 2.2 3.5 0.6 3.3 5.1 1.4 0.1 0.6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46.5 2.4 7.9 10.8 8.6 4.6 2.5 3.1 0.6 3.6 7.1 1.0 0.1 1.1

500만 원 이상 44.8 3.1 9.8 9.7 7.9 6.1 2.8 3.4 1.0 3.2 5.6 1.3 0.1 1.1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의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2,9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3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3) “없음”은 “가정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김치를 전혀 먹지 않았음”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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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현재 선호 김치 종류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없음

전체 39.8 3.5 11.1 9.2 7.2 5.4 3.2 3.0 0.9 4.8 8.3 2.3 0.3 1.0

성별
남성 43.3 3.5 10.9 7.7 8.9 4.7 3.4 2.8 0.7 4.1 6.3 2.1 0.1 1.4

여성 37.6 3.4 11.2 10.2 6.1 5.9 3.0 3.1 1.0 5.2 9.5 2.4 0.5 0.8

연령

20대 44.6 1.6 10.0 6.0 6.8 4.4 1.6 2.8 0.4 8.0 10.0 3.6 0.0 0.4

30대 38.9 4.0 8.5 6.4 9.2 4.8 3.8 4.1 0.6 6.0 9.1 1.6 0.4 2.4

40대 39.2 3.3 11.1 10.3 8.9 6.8 3.5 2.6 0.9 2.9 7.7 1.5 0.4 0.9

50대 39.8 3.9 12.4 10.4 5.6 4.7 2.8 2.7 1.0 4.6 8.7 2.6 0.1 0.5

60대 이상 40.7 2.8 12.2 9.8 4.7 5.3 3.1 2.8 1.3 5.9 6.8 3.5 0.6 0.6

가구원 수
1인 42.6 5.2 10.8 9.2 6.9 5.4 1.8 1.6 0.5 4.0 8.4 2.5 0.3 0.8

2인 이상 39.3 3.2 11.1 9.2 7.2 5.4 3.4 3.2 1.0 4.9 8.2 2.2 0.3 1.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3.1 6.2 9.6 8.8 7.5 6.3 2.1 2.1 0.5 3.6 5.8 3.2 0.3 1.0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42.3 4.0 12.2 9.4 6.3 5.4 2.4 3.1 0.7 4.1 7.1 2.2 0.1 0.7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39.6 2.8 9.6 9.5 7.4 4.8 3.6 3.2 1.0 5.0 9.5 2.3 0.5 1.1

500만 원 이상 38.0 3.0 12.2 9.1 7.3 5.7 3.5 3.1 1.1 5.3 8.4 2.0 0.3 1.1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의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2,9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3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3) “없음”은 “가정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김치를 전혀 먹지 않음”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가구원 중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48.0%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고,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34.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나트륨(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는 6.0%를 차지하여 김치를 먹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나 질병 관련 이유보다는 선호와 관련된 이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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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나트륨(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서

김치 냄새 
때문에

알레르기/
고혈압 등의 

질병이 
있어서

기타

전체 34.0 6.0 48.0 0.0 0.0 12.0

성별
남성 23.1 7.7 53.8 0.0 0.0 15.4

여성 45.8 4.2 41.7 0.0 0.0 8.3

연령

20대 0.0 0.0 100.0 0.0 0.0 0.0

30대 40.0 4.0 40.0 0.0 0.0 16.0

40대 38.5 7.7 46.2 0.0 0.0 7.7

50대 14.3 0.0 85.7 0.0 0.0 0.0

60대 이상 25.0 25.0 25.0 0.0 0.0 25.0

가구원 수
1인 33.3 0.0 66.7 0.0 0.0 0.0

2인 이상 34.1 6.8 45.5 0.0 0.0 13.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6.7 16.7 16.7 0.0 0.0 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6.7 0.0 66.7 0.0 0.0 16.7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3.5 5.9 47.1 0.0 0.0 23.5

500만 원 이상 38.1 4.8 52.4 0.0 0.0 4.8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50명(3.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한편, 김치를 담그는 교육이나 체험 등의 확대를 통해 김치문화를 조성할 필

요가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6.0%를 차지하였음.

- 여성(5점 만점에 4.08점)이 남성(3.90점)보다 김치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더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2

인 이상의 가구(79.3%)가 1인 가구(68.5%)보다 김치문화를 조성할 필요

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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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6> 김치문화 조성의 필요성
단위: %, 점

구분
김치문화 조성의 필요성(%)

5점 평균
(점)전혀 

필요 없음
조금 

필요 없음
보통

조금 
필요함

매우 
필요함

전체 0.6 2.6 20.8 47.7 28.3 4.01

성별
남성 0.8 2.4 26.2 46.8 23.7 3.90

여성 0.5 2.7 17.1 48.2 31.5 4.08

연령

20대 0.0 4.3 24.5 51.1 20.2 3.87

30대 1.2 4.1 23.0 48.8 23.0 3.88

40대 0.7 3.5 20.5 48.7 26.6 3.97

50대 0.5 0.8 21.9 46.2 30.6 4.06

60대 이상 0.0 1.2 15.1 45.3 38.4 4.21

가구원 수
1인 1.1 3.5 26.8 47.0 21.5 3.84

2인 이상 0.4 2.2 18.2 48.0 31.3 4.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0.0 2.1 23.9 44.1 29.8 4.02

200만 원~300만 원 미만 0.6 3.4 20.4 51.7 23.8 3.95

300만 원~500만 원 미만 0.8 2.1 20.3 49.9 26.9 4.00

500만 원 이상 0.6 2.8 20.0 44.4 32.1 4.05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배추김치의 맛과 관련하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보통 이상

의 매운맛(5점 만점에 3.14점)과 덜 숙성되고(2.91점) 덜 짠(2.72점) 배추김

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대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맵고(3.39점), 짜고(3.09점), 숙성된

(3.09점)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배추

김치 맛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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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7> 선호하는 배추김치의 맛
단위: %

구분 짠맛 매운맛 신맛(숙성정도)

전체 2.72 3.14 2.91

성별
남성 2.74 3.12 2.97

여성 2.71 3.15 2.87

연령

20대 3.09 3.39 3.09

30대 3.00 3.19 2.96

40대 2.76 3.21 2.93

50대 2.52 3.08 2.87

60대 이상 2.54 2.99 2.84

가구원 수
1인 2.79 3.33 2.98

2인 이상 2.71 3.10 2.9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8 3.07 2.9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80 3.16 2.94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72 3.13 2.93

500만 원 이상 2.70 3.16 2.88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의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김치를 먹는다고 응답한 2,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국내 소비자들은 직접 담근 배추김치(39.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주위로부터 얻은 김치(37.9%), 시판용 배추김치(22.7%) 순으로 선호하

는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20대, 30대, 40대는 주위로부터 얻은 김치(59.5%, 61.7%, 42.9%)

를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는 주위로부터 얻

은 배추김치(25.9%, 14.6%)보다 시판용 배추김치(27.0%, 18.9%)를 선호

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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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8> 선호하는 배추김치의 조달 방법
단위: %

구분 직접 담근 배추김치 주위로부터 얻은 배추김치 시판용 배추김치

전체 39.4 37.9 22.7

성별
남성 38.3 36.8 24.9

여성 40.1 38.6 21.3

연령

20대 21.6 59.5 18.9

30대 18.6 61.7 19.7

40대 33.8 42.9 23.4

50대 47.1 25.9 27.0

60대 이상 66.5 14.6 18.9

가구원 수
1인 20.2 47.0 32.8

2인 이상 42.8 36.3 20.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9.3 34.1 26.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4.0 33.1 22.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41.4 39.3 19.4

500만 원 이상 35.8 39.9 24.2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의 본인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김치를 먹는다고 응답한 2,933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국내산 배추김치에 대한 만족도는 편리성(5점 만점에 4.15점), 다양성(3.82

점), 포장상태/용기(3.72점), 맛(3.40점), 품질(3.40점), 위생/안전성(3.35

점), 주원료(3.32점), 양념(3.32점), 영양(3.29점), 가격(2.7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산 배추김치에 대하여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반

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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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9> 국내산 배추김치에 대한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
안전성

영양 품질 편리성 다양성
포장
상태/
용기

주원료 양념

전체 2.78 3.40 3.35 3.29 3.40 4.15 3.82 3.72 3.32 3.32

성별
남성 2.74 3.42 3.43 3.28 3.41 4.06 3.72 3.70 3.37 3.37

여성 2.80 3.38 3.29 3.29 3.39 4.22 3.89 3.72 3.29 3.28

연령

20대 2.87 3.46 3.37 3.30 3.39 4.22 3.80 3.62 3.32 3.35

30대 2.78 3.41 3.39 3.28 3.42 4.17 3.75 3.66 3.26 3.34

40대 2.72 3.42 3.32 3.26 3.40 4.16 3.87 3.76 3.31 3.27

50대 2.82 3.43 3.39 3.32 3.44 4.13 3.84 3.73 3.38 3.34

60대 이상 2.78 3.26 3.27 3.30 3.33 4.14 3.84 3.73 3.35 3.32

가구원 수
1인 2.81 3.43 3.39 3.33 3.41 4.09 3.69 3.65 3.36 3.35

2인 이상 2.76 3.38 3.33 3.27 3.40 4.18 3.88 3.74 3.31 3.3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70 3.30 3.24 3.29 3.33 4.05 3.63 3.55 3.30 3.28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83 3.35 3.31 3.30 3.43 4.13 3.85 3.72 3.30 3.29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74 3.41 3.34 3.27 3.35 4.14 3.78 3.73 3.31 3.30

500만 원 이상 2.82 3.46 3.43 3.29 3.46 4.23 3.94 3.78 3.37 3.37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3.2. 김치 관련 의향

3.2.1.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배추김치 구입 의향

❍ 인증표시가 부착된 배추김치 구입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인증(HACCP)

이 부착된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70.7%로 가장 많

았으며, 향후 구입 의향 또한 안전관리인증(HACCP)이 부착된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8.7%로 가장 많았음.

❍ 인증표시가 배추김치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4점임.

- 남성(3.84점)보다 여성(4.01점)이 인증표시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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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이 높을수록 인증표시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고, 1인 가구(3.76점)보

다 2인 이상 가구(4.02점)가 인증표시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음.

<표 3-40> 인증표시가 부착된 배추김치 구입 경험
단위: %

구분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한민국
식품명인

유기가공
식품인증

안전관리인증
(HACCP)

가공식품표준화
(KS)인증

전체 25.9 18.7 30.1 70.7 41.5

성별
남성 26.5 17.7 29.8 69.3 42.1
여성 25.4 19.3 30.4 71.6 41.1

연령

20대 25.5 13.8 22.3 69.1 28.7
30대 21.8 14.8 24.7 72.4 35.5
40대 24.7 15.5 29.9 72.7 41.6
50대 28.8 22.2 33.2 72.2 47.2
60대 이상 29.0 25.7 36.3 62.9 45.7

가구원 수
1인 21.3 16.2 22.8 68.1 35.3
2인 이상 27.8 19.7 33.3 71.8 44.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2.7 16.4 22.3 63.0 34.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18.2 16.3 24.1 69.0 39.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7.8 19.8 32.6 71.4 45.3
500만 원 이상 30.8 20.3 35.8 75.0 42.9

주: 설문조사 시 인증별로 “있음”, “없음”, “모름”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표 3-41> 향후 인증표시가 부착된 배추김치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한민국
식품명인

유기가공
식품인증

안전관리인증
(HACCP)

가공식품표준화
(KS)인증

전체 83.0 78.7 81.1 88.7 80.5

성별
남성 82.0 78.0 79.5 88.0 80.0
여성 83.7 79.1 82.1 89.3 80.9

연령

20대 86.2 84.0 81.9 92.6 81.9
30대 83.1 78.8 84.0 90.4 75.0
40대 81.2 76.2 78.6 88.2 80.7
50대 84.7 80.6 81.4 89.0 84.7
60대 이상 82.0 77.6 80.4 85.3 80.8

가구원 수
1인 81.2 76.5 77.6 87.6 79.8
2인 이상 83.8 79.6 82.6 89.2 80.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81.5 74.8 75.6 84.9 79.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79.6 75.2 78.1 88.7 77.4
300만 원~500만 원 미만 83.1 77.5 81.0 87.9 81.0
500만 원 이상 86.0 84.3 86.0 91.6 83.0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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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인증표시 부착 여부가 배추김치 구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단위: %, 점

구분

인증표시가 배추김치 구입에 미치는 영향(%)
5점 평균

(점)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보통
약간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전체 1.7 2.8 17.1 56.6 21.9 3.94

성별
남성 2.3 2.9 21.3 55.4 18.0 3.84

여성 1.2 2.7 14.1 57.4 24.5 4.01

연령

20대 2.1 3.2 22.3 53.2 19.1 3.84

30대 1.2 3.5 18.6 61.6 15.1 3.86

40대 2.6 2.6 17.9 56.5 20.5 3.90

50대 1.0 3.1 16.3 55.6 24.0 3.98

60대 이상 1.6 1.6 12.7 52.7 31.4 4.11

가구원 수
1인 2.9 3.3 23.7 54.8 15.3 3.76

2인 이상 1.1 2.6 14.2 57.4 24.7 4.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5 1.7 22.7 54.2 18.9 3.8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2 4.1 20.7 57.1 16.0 3.81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7 2.9 15.0 55.5 24.8 3.99

500만 원 이상 0.9 2.4 13.8 58.6 24.4 4.03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시판용 배추김치에 도입이 필요한 표시제도는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가 

5점 만점에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4.29점), 매운맛 등급 표시(4.12점), 영양 표시(4.09점), 지리적 표시(3.85

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이 맛과 관련된 표시제도 도입의 필요

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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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3> 표시제도별 도입의 필요성
단위: 점

구분
매운맛 등급 

표시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짠맛 등급
(나트륨 함량) 

표시
영양 표시 지리적 표시

전체 4.12 4.29 4.35 4.09 3.85

성별
남성 4.07 4.20 4.29 3.98 3.72

여성 4.16 4.35 4.39 4.17 3.94

연령

20대 3.88 4.14 4.22 4.07 3.55

30대 4.04 4.30 4.22 4.05 3.72

40대 4.08 4.24 4.34 4.10 3.80

50대 4.18 4.29 4.40 4.09 3.96

60대 이상 4.31 4.39 4.52 4.15 4.03

가구원 수
1인 3.94 4.17 4.17 3.94 3.67

2인 이상 4.20 4.34 4.43 4.16 3.9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07 4.24 4.33 4.10 3.8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06 4.24 4.27 4.01 3.73

300만 원~500만 원 미만 4.13 4.29 4.37 4.13 3.89

500만 원 이상 4.18 4.34 4.39 4.11 3.88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표시제도별 도입에 따른 향후 배추김치 구입 의향은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가 부착되면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9.0%로 

가장 높았고,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86.9%), 매운맛 등급 표시(85.9%), 

영양 표시(82.7%), 지리적 표시(76.7%) 순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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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4> 표시제도별 도입에 따른 향후 배추김치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매운맛 등급 

표시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짠맛 등급
(나트륨 함량) 

표시
영양 표시 지리적 표시

전체 85.9 89.0 86.9 82.7 76.7

성별
남성 84.4 87.5 85.4 79.3 73.0

여성 86.9 90.1 87.9 85.1 79.3

연령

20대 81.9 90.4 87.2 81.9 70.2

30대 89.0 92.2 85.8 83.1 73.8

40대 85.9 87.3 85.6 80.9 74.4

50대 84.9 88.8 88.8 84.2 80.1

60대 이상 84.5 87.3 87.3 83.3 82.0

가구원 수
1인 83.4 88.0 83.1 77.8 71.0

2인 이상 86.9 89.4 88.5 84.8 79.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79.0 85.7 84.0 80.7 72.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86.2 88.1 83.7 80.9 76.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86.0 89.4 87.9 82.3 77.7

500만 원 이상 89.0 90.9 89.4 85.6 78.4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위와 같은 표시제도 도입 시 71.5%의 소비자가 배추김치를 추가적으로 구입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현재 구입량의 28.95%를 추가

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또한 표시제도 도입 시 배추김치 구입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

비자는 전체의 63.6%였으며, 이때 추가 지불 의향 금액은 평균 3,030.19원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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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배추김치 추가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추가 구입 의향 비율

전체 71.5 28.95 28.5

성별
남성 67.8 29.79 32.2

여성 74.0 28.42 26.0

연령

20대 72.3 32.32 27.7

30대 76.7 27.33 23.3

40대 69.9 29.06 30.1

50대 70.7 30.26 29.3

60대 이상 67.8 27.77 32.2

가구원 수
1인 63.9 29.38 36.1

2인 이상 74.7 28.79 25.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2.6 31.21 37.4

200만 원~300만 원 미만 70.5 28.68 29.5

300만 원~500만 원 미만 72.9 30.54 27.1

500만 원 이상 75.2 26.56 24.8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표 3-46>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배추김치 구입 금액 추가 지불 의향
단위: %, 원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지불 의향 금액(원)

전체 63.6 38,030.19 36.4

성별
남성 57.2 38,087.15 42.8

여성 68.0 37,996.88 32.0

연령

20대 52.1 38,214.35 47.9

30대 64.8 37,899.58 35.2

40대 60.5 37,791.28 39.5

50대 67.3 38,212.17 32.7

60대 이상 65.7 38,238.00 34.3

가구원 수
1인 51.4 38,231.95 48.6

2인 이상 68.8 37,965.36 31.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0.8 37,888.47 49.2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8.3 38,096.37 41.7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5.6 37,735.55 34.4

500만 원 이상 71.8 38,322.56 28.2

주: 설문조사 시 현재 한국산 배추김치가 10kg당 3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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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종균 이용에 따른 배추김치 구입 의향

❍ 맛과 품질 유지 기간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성을 부여하는 종균을 개발하여 만

든 배추김치가 판매될 경우 현재보다 구입량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

과, 전체의 61.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현재 구입량의 

27.50%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남성보다 여성이 종균을 이용한 배추김치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

는 비중과 평균 추가 구입 의향 비율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구입 의향이 증가하였음.

<표 3-47> 맛·품질·건강기능성 향상 종균 이용에 따른 배추김치 추가 구입 의향
단위: %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추가 구입 의향 비율

전체 61.7 27.50 38.3

성별
남성 58.9 27.44 41.1

여성 63.6 27.53 36.4

연령

20대 50.0 29.36 50.0

30대 62.5 26.09 37.5

40대 60.5 26.11 39.5

50대 63.0 30.38 37.0

60대 이상 64.9 26.61 35.1

가구원 수
1인 50.3 28.19 49.7

2인 이상 66.5 27.27 33.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51.3 28.40 48.7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7.7 28.06 42.3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2.4 28.80 37.6

500만 원 이상 69.0 25.61 31.0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한편, 현재의 가격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종균을 이용한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1.2%가 추가 지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

며, 이때의 추가 지불 의향 금액은 평균 3,313.33원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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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57.4%)보다 여성(63.8%)이 종균을 이용한 배추김치에 추가적인 금

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추가 지

불 의향 금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126.63원 더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추가 지불 의향 비중이 43.6%로 가장 낮았지만, 추

가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평균 추가 지불 의향 금액은 

4,317.07원으로 가장 높았음.

-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종균 이용 배추김치에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48> 맛·품질·건강기능성 향상 종균 이용에 따른 배추김치 구입 금액 추가 지불 의향
단위: %, 원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지불 의향 금액(원)

전체 61.2 38,313.33 38.8

성별
남성 57.4 38,391.27 42.6

여성 63.8 38,264.64 36.2

연령

20대 43.6 39,317.07 56.4

30대 60.8 38,552.66 39.2

40대 60.5 37,741.29 39.5

50대 65.1 38,518.84 34.9

60대 이상 63.7 38,335.35 36.3

가구원 수
1인 47.2 38,347.92 52.8

2인 이상 67.2 38,302.88 32.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7.5 38,058.43 52.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55.8 38,366.37 44.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63.5 37,899.04 36.5

500만 원 이상 69.6 38,763.19 30.4

주: 설문조사 시 현재 한국산 배추김치가 10kg당 3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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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향

❍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는 소비

자는 44.2%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42.8%)보다 여성(45.2%)이 김치 구입 전용 앱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0대(50.3%)가 가장 높고, 20대(40.4%)가 가

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40.1%)보다 2인 이상 가구(45.9%)가 김치 구입 전용 앱 이용 의

향이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48.9%)인 경우 이용 의향이 있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3-49> 시판용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 의향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44.2 55.8

성별
남성 42.8 57.2

여성 45.2 54.8

연령

20대 40.4 59.6

30대 42.4 57.6

40대 41.2 58.8

50대 50.3 49.7

60대 이상 43.7 56.3

가구원 수
1인 40.1 59.9

2인 이상 45.9 54.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5.4 54.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0.1 59.9

300만 원~500만 원 미만 41.8 58.2

500만 원 이상 48.9 51.1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김치 구입 전용 앱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는 식품유통업체, 온라인 쇼핑

몰 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36.0%), 비대면으로 구입하면 품

질 등 신뢰도가 낮아 직접 판매처를 방문할 것이라서(25.3%) 등 다른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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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김치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용 의향이 없는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남. 김치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앱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35.5%였으며, 김치를 전혀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7%를 차지하였음.

<표 3-50> 시판용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이유

구분

비대면으로 
구입하면 
품질 등 
신뢰도가 
낮아 직접 
판매처를 
방문할 

것이라서

식품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김치를 사서 
먹지 않을 
것이라서

김치를 전혀 
먹지 않을 
것이라서

기타

전체 25.3 36.0 35.5 2.7 0.5

성별
남성 26.7 33.4 35.2 3.5 1.2

여성 24.3 37.8 35.6 2.2 0.0

연령

20대 30.4 26.8 39.3 3.5 0.0

30대 25.2 31.8 40.5 2.1 0.5

40대 26.9 40.0 28.7 4.1 0.3

50대 24.5 39.0 33.3 2.6 0.6

60대 이상 21.7 34.1 42.1 1.4 0.7

가구원 수
1인 25.9 35.6 32.9 4.8 0.7

2인 이상 25.0 36.1 36.7 1.9 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0.7 32.3 42.4 3.1 1.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7.2 31.9 37.7 3.2 0.0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8.6 33.3 34.8 2.9 0.3

500만 원 이상 22.4 44.3 30.8 2.2 0.4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시판용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837명(55.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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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발생의 영향과 향후 전망

4.1. 코로나19 발생의 영향

❍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1~8월의 

식품 및 외식 소비 지출액 규모 변화를 조사한 결과, 배달/테이크아웃 지출이 

평균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간편식(HMR)과 가공식품 지출액이 각각 4.66%, 4.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판용 김치 지출액은 평균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60대의 경우 가공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지출액이 2019년 대비 각각 

4.29%, 2.77% 감소하였음.

<표 3-51>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1~8월 식품 및 외식 소비 지출액 규모 변화

구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가정간편식

(HMR)
시판용 
김치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전체 99.44 104.57 104.66 101.73 81.72 106.88

성별
남성 97.67 103.36 102.59 100.05 79.79 103.68

여성 100.67 105.41 106.09 102.91 83.06 109.10

연령

20대 97.04 104.65 103.35 104.38 89.68 115.90

30대 96.71 106.91 108.01 102.08 85.76 116.64

40대 100.94 108.35 106.51 102.16 81.13 108.83

50대 100.00 103.94 104.66 100.91 79.32 102.58

60대 이상 100.71 95.71 97.23 100.80 77.87 93.19

가구원 수
1인 95.41 106.77 106.05 101.13 78.86 104.17

2인 이상 101.17 103.62 104.05 101.99 82.95 108.0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96.02 104.74 100.46 101.54 77.84 95.25

200만 원~300만 원 미만 96.85 104.69 105.45 101.02 80.49 106.9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00.29 102.25 103.29 100.99 83.48 107.37

500만 원 이상 102.10 106.80 107.67 103.09 82.75 112.27

주: 설문조사 시 2019년 지출액을 기준(2019년=100)으로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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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외식과 농축수산물 지출액은 각각 18.28%, 0.56%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남.

- 그러나 여성의 농축수산물 지출액은 2019년 대비 평균 0.67% 증가하였으

며, 40대와 60대 이상 소비자의 농축수산물 지출액 또한 2019년 대비 각

각 0.94%, 0.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배추김치를 포함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2019년의 

동기와 비교하여 2020년 1~8월에 구입한 식품의 온라인 구입 비중은 

30.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판용 배추김치의 온라인 구입 비중은 

25.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2>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1~8월 식품/시판용 배추김치의 온라인 구입 비중 변화
단위: %p

구분 식품 시판용 배추김치

전체 30.45 25.25

성별
남성 29.02 25.90

여성 31.37 24.70

연령

20대 34.63 26.54

30대 35.94 31.50

40대 28.64 24.99

50대 28.44 27.02

60대 이상 27.98 17.06

가구원 수
1인 34.39 31.61

2인 이상 28.90 21.5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9.83 22.56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6.63 28.87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8.50 25.37

500만 원 이상 28.82 23.77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식품 또는 시판용 배추김치를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1,027명(68.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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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향후 김치 소비 전망

❍ 최근 5년간 가정 내 김치 섭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섭취량이 비슷하다고 응

답한 비중이 55.8%로 가장 높았고, 감소하는 추세라고 응답한 비중이 35.2%

를 차지하였음. 9.0%는 가정 내 김치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응답함.

- 1인 가구(31.3%)에 비해 2인 이상 가구(36.9%)에서 가정 내 김치 섭취량

이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더 높았음.

<표 3-53> 최근 5년간 가정 내 김치 섭취량의 변화
단위: %

구분 감소하는 추세임 비슷함 증가하는 추세임
전체 35.2 55.8 9.0

성별
남성 27.8 65.7 6.5
여성 40.3 48.9 10.7

연령

20대 25.5 62.8 11.7
30대 34.6 54.7 10.8
40대 30.8 57.9 11.3
50대 36.7 56.4 6.9
60대 이상 44.9 50.2 4.9

가구원 수
1인 31.3 61.4 7.3
2인 이상 36.9 53.4 9.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0.7 62.2 7.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5.4 57.1 7.5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6.3 54.1 9.6
500만 원 이상 36.2 53.4 10.3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 과거 대비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김치의 종류는 배추김치(25.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열무김치(13.1%), 총각김치(10.3%), 파김

치(9.1%), 깍두기(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과거 대비 가정 내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김치의 종류는 동치미(9.8%)가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깍두기(8.5%), 갓김치(8.4%) 순으로 높게 나

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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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과거 대비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김치 종류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없음

전체 25.5 3.5 13.1 10.3 8.1 6.3 2.6 2.3 1.0 5.1 9.1 2.9 0.3 9.7

성별
남성 27.8 4.6 11.4 9.5 9.6 5.6 2.7 2.6 0.9 4.7 7.1 2.7 0.2 10.6

여성 24.0 2.9 14.3 10.9 7.2 6.7 2.6 2.2 1.0 5.3 10.4 3.1 0.4 9.2

연령

20대 32.8 3.4 12.6 5.2 5.2 4.6 2.3 2.3 0.0 4.6 12.6 3.4 1.1 9.8

30대 29.7 4.2 9.3 7.9 12.0 5.4 2.2 2.8 0.9 5.3 9.2 2.0 0.0 9.2

40대 26.0 3.5 13.1 11.2 8.8 6.3 2.4 2.0 0.7 4.3 8.7 2.0 0.4 10.6

50대 24.0 3.4 14.0 11.6 5.9 6.0 3.0 2.3 1.2 5.5 9.0 3.8 0.4 9.9

60대 이상 19.8 3.1 16.4 11.5 6.9 8.4 3.1 2.4 1.3 5.6 8.5 4.0 0.2 8.9

가구원 수
1인 25.7 5.7 10.9 10.3 9.1 6.2 2.1 1.0 1.4 4.3 8.3 2.7 0.2 12.1

2인 이상 25.4 2.8 13.9 10.3 7.8 6.4 2.8 2.8 0.8 5.4 9.4 3.0 0.3 8.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5 4.9 11.3 9.7 8.8 6.2 2.9 1.3 0.2 4.9 6.8 2.6 0.4 13.5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27.4 5.0 12.3 10.7 7.8 8.0 1.5 1.6 1.1 4.4 8.1 2.6 0.0 9.4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24.8 3.0 12.4 10.6 8.9 5.2 3.0 2.7 1.3 5.5 9.2 3.8 0.4 9.2

500만 원 이상 24.5 2.6 15.2 10.0 7.2 6.4 3.0 3.0 0.8 5.2 10.6 2.4 0.3 8.8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먹는다고 응답한 1,467명(97.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3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표 3-55> 과거 대비 가정 내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김치 종류
단위: %

구분
배추
김치

맛김치
(막김치)

열무
김치

총각
김치

깍두기
오이

소박이
백김치 동치미

나박
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
김치

기타 없음

전체 7.0 2.9 5.7 7.9 8.5 7.3 6.8 9.8 5.8 8.4 7.4 6.0 0.0 16.5

성별
남성 5.9 3.4 6.6 6.8 7.7 7.3 6.6 9.0 5.7 8.2 8.2 6.8 0.0 17.8

여성 7.8 2.6 5.0 8.6 9.0 7.3 6.9 10.3 5.9 8.5 6.8 5.5 0.1 15.7

연령

20대 4.5 1.9 5.8 8.4 11.7 9.1 7.1 7.8 5.8 7.1 6.5 5.2 0.0 18.8

30대 5.0 3.2 7.3 7.5 6.3 8.9 8.0 8.9 5.2 8.0 6.1 4.8 0.0 20.7

40대 7.1 2.7 4.1 7.9 9.4 6.8 6.0 9.4 6.9 9.1 7.1 5.2 0.1 18.3

50대 7.0 2.5 5.9 7.6 7.7 7.9 6.7 10.0 5.2 8.3 8.8 7.2 0.0 15.2

60대 이상 9.8 3.9 5.8 8.5 9.6 5.0 6.5 11.5 5.8 8.2 7.4 7.1 0.0 10.9

가구원 수
1인 6.0 4.4 5.5 7.9 6.5 6.2 6.8 10.5 5.3 7.2 5.5 5.5 0.0 22.5

2인 이상 7.4 2.4 5.7 7.9 9.2 7.7 6.7 9.5 6.0 8.8 8.0 6.2 0.0 14.4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4.5 3.1 5.7 8.8 6.0 7.6 4.8 10.5 5.7 7.9 6.9 6.9 0.0 21.5

200만 원~
300만 원 미만

6.6 3.1 7.3 9.2 7.8 6.6 7.1 11.3 4.7 7.8 8.0 4.4 0.0 15.9

300만 원~
500만 원 미만

6.8 3.2 5.6 7.3 9.7 6.8 7.5 8.6 6.3 8.3 8.2 6.2 0.0 15.5

500만 원 이상 8.7 2.4 4.7 7.1 8.8 8.1 6.8 9.7 6.1 9.0 6.3 6.5 0.1 15.7

주 1)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가정 내에서 김치를 먹는다고 응답한 1,467명(97.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3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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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김치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9.5%가 배추김치와 배추김치 이

외의 기타 김치에 대한 선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1.6%가 배추김치보다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

하였음. 응답자의 8.9%는 다른 종류의 김치보다 배추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

로 예상하였음.

-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종류의 김치보다 배추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

상하는 비중이 11.8%로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또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다른 종류의 김치보다 배추김치를 더 선호할 것

으로 예상한 비중이 높고, 배추김치보다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3-56> 김치 선호도 전망
단위: %

구분
배추김치보다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

배추김치와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에 대한 
선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른 종류의 김치보다 
배추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

전체 21.6 69.5 8.9

성별
남성 19.5 72.4 8.1

여성 23.1 67.5 9.5

연령

20대 11.7 79.8 8.5

30대 21.8 69.5 8.7

40대 24.5 67.3 8.2

50대 19.4 72.4 8.2

60대 이상 23.7 64.5 11.8

가구원 수
1인 20.6 70.5 8.9

2인 이상 22.0 69.0 9.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8.1 70.2 11.8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0.1 71.2 8.8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0.9 70.6 8.6

500만 원 이상 25.2 66.8 8.0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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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의 경우,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7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2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5.5%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 여성(26.2%)이 남성(22.1%)보다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감

소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중이 높았음.

❍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의 예상 감소율은 

평균 19.71%였으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의 예상 증가율은 평균 

18.91%로 나타남.

❍ 응답자의 61.9%는 향후 가정 내에 김치를 조달하기 위해 시판용 배추김치를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위로부터 얻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는 전체의 47.7%였음. 직접 담글 예정인 소비자는 36.7%였으며, 집에서는 

김치를 먹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1%로 나타남.

- 20대(69.1%)와 30대(70.1%)는 타 연령에 비해 주위로부터 얻을 예정이라

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직접 담글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62.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1인 가구 중에서 가정 내에서 소비할 김치를 직접 담글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6.0%로 2인 이상 가구 중 김치를 직접 담글 예정이라고 응답한 소

비자 비중(45.7%)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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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7> 가정 내 김치 소비량 전망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감소율 증가율

전체 24.5 19.71 70.0 5.5 18.91

성별
남성 22.1 19.96 72.7 5.2 21.09

여성 26.2 19.57 68.1 5.6 17.51

연령

20대 10.6 18.00 85.1 4.3 32.50

30대 19.5 20.97 73.8 6.7 21.52

40대 23.5 18.75 69.2 7.3 16.29

50대 26.0 21.27 69.6 4.3 18.85

60대 이상 36.3 18.26 60.8 2.9 14.29

가구원 수
1인 17.5 21.33 79.2 3.3 20.00

2인 이상 27.6 19.27 66.1 6.4 18.66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17.6 22.98 78.2 4.2 14.00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5.7 19.39 70.2 4.1 21.92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4.6 19.03 68.7 6.7 20.17

500만 원 이상 27.2 19.48 67.0 5.8 17.78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표 3-58>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전망
단위: %

구분 직접 담글 예정
주위로부터 
얻을 예정

시판용 배추김치를 
구입할 예정

집에서는 김치를 
먹지 않을 예정

전체 36.7 47.7 61.9 1.1

성별
남성 31.7 45.7 60.8 1.6

여성 40.2 49.2 62.6 0.8

연령

20대 21.3 69.1 50.0 4.3

30대 20.9 70.1 60.8 2.9

40대 33.2 53.2 62.8 0.7

50대 42.3 33.9 67.9 0.0

60대 이상 62.0 20.8 56.7 0.0

가구원 수
1인 16.0 49.9 64.1 3.3

2인 이상 45.7 46.8 60.9 0.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34.9 41.2 57.1 0.8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1.3 46.4 61.4 1.6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7.6 46.1 60.1 1.5

500만 원 이상 40.5 53.7 66.4 0.6

주: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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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비교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이 감소할 것

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34.7%였으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10.0%

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주위로부터 얻어서 먹는 김치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2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3.9%를 차지하였음.

❍ 반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29.8%인 것으로 나타남.

<표 3-59> 현재와 비교하여 직접 김치를 담그는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체 34.7 55.4 10.0

성별
남성 33.8 60.5 5.6

여성 35.1 52.5 12.4

연령

20대 10.0 80.0 10.0

30대 31.9 50.0 18.1

40대 29.1 50.4 20.6

50대 36.7 58.4 4.8

60대 이상 42.1 55.9 2.0

가구원 수
1인 22.2 61.1 16.7

2인 이상 36.5 54.5 9.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6.5 66.3 7.2

200만 원~300만 원 미만 38.0 52.0 10.0

300만 원~500만 원 미만 35.6 57.2 7.2

500만 원 이상 35.6 50.5 13.8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향후 김치를 직접 담글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551명(36.7%)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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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현재 대비 주위로부터 얻어서 먹는 김치의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체 23.7 72.3 3.9

성별
남성 22.4 73.7 3.9

여성 24.6 71.5 3.9

연령

20대 12.3 76.9 10.8

30대 18.3 77.6 4.1

40대 27.9 69.5 2.7

50대 32.3 65.4 2.3

60대 이상 23.5 72.5 3.9

가구원 수
1인 20.0 75.6 4.4

2인 이상 25.5 70.9 3.7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24.5 71.4 4.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22.3 72.3 5.4

300만 원~500만 원 미만 22.2 73.8 4.1

500만 원 이상 25.7 71.5 2.8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향후 주위로부터 김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716명(47.7%)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표 3-61> 현재 대비 구입하는 시판용 김치의 비중 전망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체 9.1 61.1 29.8

성별
남성 10.4 63.4 26.2

여성 8.1 59.6 32.3

연령

20대 2.1 63.8 34.0

30대 8.6 59.8 31.6

40대 7.1 62.9 30.0

50대 12.4 62.8 24.8

60대 이상 9.4 55.4 35.3

가구원 수
1인 11.4 72.3 16.3

2인 이상 8.0 56.0 36.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6.6 74.3 19.1

200만 원~300만 원 미만 9.7 66.8 23.5

300만 원~500만 원 미만 11.5 55.6 33.0

500만 원 이상 7.5 56.8 35.7

주: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향후 김치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한 928명(61.9%)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국내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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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4

1. 김치 인지 수준과 섭취 경험

1.1. 김치 인지 수준

❍ 일본 소비자의 경우,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김치(84.4%)인 소

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비빔밥(4.8%), 삼

겹살(2.2%), 김(2.0%)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게 조사됨.

- 여성(81.9%)보다 남성(86.9%)이 한국 음식으로 김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

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87.3%)가 가장 높고, 20대(78.5%)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소비자(84.6%)가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83.6%)

보다 한국 음식으로 김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만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소비자가 김치(77.1%)를 가장 먼저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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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음식은 비빔밥(4.7%), 불

고기(3.4%), 삼계탕(3.0%)이었음.

- 일본과는 반대로 남성(72.9%)보다 여성(81.7%)이 한국 음식으로 김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86.6%)가 가장 높

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방문 경험이 없는 소비자(77.6%)가 방문 경

험이 있는 소비자(77.0%)보다 한국 음식으로 김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1-1>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국 음식(일본)
단위: %

구분 김치 불고기 비빔밥 김 잡채 삼겹살 고추장 된장 삼계탕 한과 떡 전 냉면 없음

전체 84.4 1.3 4.8 2.0 0.1 2.2 0.7 0.0 0.6 0.1 0.1 1.1 0.8 1.9 

성별
남성 86.9 1.5  4.1  1.7  0.0  1.1  0.5  0.0  0.4  0.0  0.0  1.1  0.7  2.1  

여성 81.9 1.2  5.5  2.3  0.1  3.4  0.9  0.0  0.8  0.1  0.1  1.1  0.9  1.6  

연령

20대 78.5 2.6  5.7  4.4  0.0  4.4  1.8  0.0  0.0  0.0  0.0  1.3  0.9  0.4  

30대 85.5 1.1  4.2  0.7  0.4  3.2  0.0  0.0  0.4  0.4  0.0  1.1  0.0  3.2  

40대 83.9 1.7  3.4  2.0  0.0  2.5  0.8  0.0  1.1  0.0  0.3  0.8  0.6  2.8  

50대 85.1 1.4  6.2  2.1  0.0  0.7  0.3  0.0  1.0  0.0  0.0  1.4  1.0  0.7  

60대 87.3 0.3  4.9  1.4  0.0  0.9  0.9  0.0  0.3  0.0  0.0  0.9  1.4  1.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83.6 1.0  7.7  1.0  0.3  4.0  1.0  0.0  0.7  0.0  0.0  0.0  0.7  0.0  

없음 84.6 1.4  4.1  2.2  0.0  1.7  0.7  0.0  0.6  0.1  0.1  1.3  0.8  2.3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2>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국 음식(대만)
단위: %

구분 김치 불고기 비빔밥 김 잡채 삼겹살 고추장 된장 삼계탕 한과 떡 전 냉면

전체 77.1 3.4 4.7 1.7 0.6 2.0 0.7 1.0 3.0 0.4 2.7 1.3 1.3

성별
남성 72.9 4.2 5.5 2.5 0.6 1.9 0.6 1.7 4.4 0.3 2.8 1.1 1.7

여성 81.7 2.7 3.8 0.9 0.6 2.1 0.9 0.3 1.5 0.6 2.7 1.5 0.9

연령

20대 86.6 0.8 3.1 0.8 0.0 3.9 0.8 0.0 0.8 0.0 2.4 0.0 0.8

30대 81.3 2.1 4.2 2.8 1.4 1.4 1.4 0.7 0.0 0.0 2.1 2.1 0.7

40대 73.5 3.9 6.5 2.6 0.0 1.9 0.0 1.9 2.6 1.3 3.2 1.9 0.6

50대 67.6 7.4 5.4 2.0 1.4 2.0 1.4 2.0 6.8 0.7 2.0 0.0 1.4

60대 78.6 2.4 4.0 0.0 0.0 0.8 0.0 0.0 4.8 0.0 4.0 2.4 3.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77.0 3.8 5.1 1.4 0.8 2.4 0.4 1.2 3.4 0.4 1.8 0.8 1.4

없음 77.6 2.4 3.9 2.4 0.0 1.0 1.5 0.5 2.0 0.5 4.9 2.4 1.0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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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알고 있는 한국 음식의 경우, 일본은 김치(100.0%) 다음으로 비빔밥

(84.4%), 김(79.2%), 불고기(73.3%), 전(73.0%), 고추장(70.0%), 냉면

(68.6%), 삼계탕(63.7%), 삼겹살(54.6%), 잡채(53.9%) 순으로 인지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대만은 김치(100.0%) 다음으로 비빔밥(78.3%), 불고기

(73.1%), 삼계탕(66.0%), 김(60.3%), 삼겹살(55.4%), 전(51.4%) 순으로 인

지도가 높게 나타남.

<표 4-2-1> 알고 있는 한국 음식(일본)
단위: %

구분 김치 불고기 비빔밥 김 잡채 삼겹살 고추장 된장 삼계탕 한과 떡 전 냉면 기타

전체 100.0 73.3 84.4 79.2 53.9 54.6 70.0 9.5 63.7 8.7 13.1 73.0 68.6 0.7 

성별
남성 100.0 68.8  79.4  71.9  41.1  48.8  60.6  9.2  55.3  6.9  11.1  65.4  62.1  0.3  

여성 100.0 77.7  89.4  86.6  66.8  60.5  79.5  9.8  72.1  10.6  15.1  80.7  75.2  1.1  

연령

20대 100.0 75.9  83.3  75.0  61.4  64.5  68.4  9.6  65.4  7.5  13.2  69.7  61.4  0.9  

30대 100.0 77.0  82.3  74.9  61.8  67.5  71.0  12.0  66.1  8.8  13.8  68.6  65.0  0.7  

40대 100.0 76.2  85.0  79.9  55.8  56.4  70.8  7.6  65.7  7.9  11.9  74.8  72.8  0.6  

50대 100.0 75.4  86.9  79.9  50.9  52.2  75.4  10.4  62.3  9.3  14.2  76.1  71.3  1.0  

60대 100.0 63.7  84.1  84.1  42.9  37.8  64.8  8.4  59.7  9.8  13.0  74.4  69.7  0.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00.0 86.6  89.9  85.2  68.5  70.8  79.9  26.8  80.2  25.2  34.9  79.9  79.2  1.3  

없음 100.0 70.0  83.0  77.7  50.2  50.6  67.6  5.2  59.6  4.7  7.7  71.3  66.0  0.5  

주: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2> 알고 있는 한국 음식(대만)
단위: %

구분 김치 불고기 비빔밥 김 잡채 삼겹살 고추장 된장 삼계탕 한과 떡 전 냉면 기타

전체 100.0 73.1 78.3 60.3 29.7 55.4 49.6 36.0 66.0 16.0 48.9 51.4 40.3 0.6

성별
남성 100.0 70.9 77.6 51.2 20.2 46.8 41.6 28.8 59.3 12.2 46.8 40.4 31.0 0.3

여성 100.0 75.5 79.1 69.9 39.8 64.6 58.1 43.7 73.2 20.1 51.0 63.1 50.1 0.9

연령

20대 100.0 78.0 92.1 71.7 40.9 67.7 63.0 51.2 74.0 17.3 66.9 63.8 49.6 0.8

30대 100.0 70.1 84.0 61.8 32.6 57.6 57.6 34.7 66.7 16.0 43.1 58.3 38.9 0.7

40대 100.0 72.3 74.8 61.3 28.4 56.1 46.5 35.5 61.9 16.8 41.9 50.3 38.1 0.0

50대 100.0 74.3 66.9 51.4 22.3 49.3 39.2 28.4 58.8 12.2 41.9 39.9 37.8 1.4

60대 100.0 71.4 75.4 56.3 25.4 46.8 42.9 31.7 70.6 18.3 54.0 46.0 38.1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00.0 75.4 80.8 63.8 33.7 59.6 54.7 40.2 71.7 18.6 50.3 53.7 46.1 0.4

없음 100.0 67.8 72.2 51.7 20.0 45.4 37.1 25.9 52.2 9.8 45.4 45.9 26.3 1.0

주: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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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김치를 판매하는 슈퍼, 백화점 등에서 김치를 처음 알게 된 비중

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TV/라디오(27.3%), 가족, 친지 등 주변사람

(2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만은 TV/라디오를 통해 김치를 알게 된 비중

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주변사람(23.6%), 음식점

(23.0%)을 통해 알게 된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표 4-3-1> 김치를 처음 알게 된 경로(일본)
단위: %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SNS

해외 
방문

음식점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

김치판매처
(슈퍼, 

백화점 등)
기타

전체 27.3 0.9 2.6 1.7 8.3 26.5 30.5 2.1

성별
남성 28.1 1.3 3.7 1.9 10.5 25.2 26.5 2.8
여성 26.4 0.4 1.5 1.6 6.2 27.9 34.6 1.5

연령

20대 28.5 2.2 6.6 0.4 4.4 29.4 28.1 0.4
30대 30.0 0.4 3.9 1.4 6.0 26.9 30.0 1.4
40대 26.9 1.4 2.3 1.4 6.8 26.6 31.7 2.8
50대 24.6 0.0 1.4 1.7 8.7 28.7 32.5 2.4
60대 26.8 0.6 0.3 3.2 14.1 22.5 29.7 2.9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5.8 2.3 5.4 5.7 8.4 27.9 23.2 1.3
없음 27.6 0.5 1.9 0.7 8.3 26.2 32.4 2.3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2> 김치를 처음 알게 된 경로(대만)
단위: %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SNS

해외 
방문

음식점
가족/친지 
등 주변 사람

김치 판매처
(슈퍼, 

백화점 등)

전체 32.3 2.7 4.3 5.3 23.0 23.6 8.9

성별
남성 31.3 3.3 3.6 4.7 24.1 24.9 8.0
여성 33.3 2.1 5.0 5.9 21.8 22.1 9.7

연령

20대 33.1 1.6 2.4 2.4 22.0 32.3 6.3
30대 32.6 2.8 5.6 5.6 23.6 22.2 7.6
40대 34.2 2.6 2.6 5.2 27.7 18.1 9.7
50대 25.7 4.1 9.5 7.4 21.6 23.6 8.1
60대 36.5 2.4 0.8 5.6 19.0 23.0 12.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1.5 2.4 5.3 6.7 23.6 21.8 8.7
없음 34.1 3.4 2.0 2.0 21.5 27.8 9.3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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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매운 음식(71.1%)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몸에 좋은 음식(14.1%)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함.

❍ 대만 역시 매운 음식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향(냄새)이 강한 음식이 27.0%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4-1> 김치에 대한 이미지(일본)
단위: %

구분 매운 음식
향(냄새)이 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비교적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기타

전체 71.7 9.7 14.1 4.2 0.3 

성별
남성 70.2 11.5  12.9  4.9  0.5  
여성 73.2 7.9  15.4  3.5  0.0  

연령

20대 75.0 13.6  9.2  2.2  0.0  
30대 82.3 7.8  7.4  2.1  0.4  
40대 73.4 7.6  15.0  3.7  0.3  
50대 68.9 8.3  17.6  5.2  0.0  
60대 61.4 12.1  19.0  6.9  0.6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61.7 12.1  20.8  5.4  0.0  
없음 74.1 9.2  12.5  3.9  0.3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4-2> 김치에 대한 이미지(대만)
단위: %

구분 매운 음식 향(냄새)이 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비교적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전체 41.9 27.0 16.3 14.9

성별
남성 40.7 29.1 16.9 13.3
여성 43.1 24.8 15.6 16.5

연령

20대 47.2 33.1 4.7 15.0
30대 45.8 25.7 15.3 13.2
40대 34.8 32.3 16.8 16.1
50대 35.1 25.7 24.3 14.9
60대 48.4 17.5 19.0 15.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9.2 28.1 18.0 14.7
없음 48.3 24.4 12.2 15.1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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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에 대한 이미지를 항목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본은 매운 음식

(4.45점), 향(냄새)이 강한 음식(4.24점), 몸에 좋은 음식(3.82점), 비교적 장

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3.80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비교적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4.17점), 향(냄새)이 강한 음식(4.10점), 

매운 음식(3.89점), 몸에 좋은 음식(3.52점) 순으로 나타남.

<표 4-5-1> 항목별 김치에 대한 이미지 평가(일본)
단위: 점

구분 매운 음식 향(냄새)이 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비교적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전체 4.45 4.24 3.82 3.80 

성별
남성 4.45 4.12 3.70 3.73 
여성 4.45 4.35 3.94 3.87 

연령

20대 4.39 4.16 3.68 3.73 
30대 4.58 4.31 3.76 3.76 
40대 4.40 4.23 3.81 3.74 
50대 4.45 4.24 3.85 3.83 
60대 4.43 4.23 3.94 3.9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40 4.29 4.20 4.13 
없음 4.46 4.22 3.72 3.72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5-2> 항목별 김치에 대한 이미지 평가(대만)
단위: 점

구분 매운 음식 향(냄새)이 강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비교적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전체 3.89 4.10 3.52 4.17

성별
남성 3.89 4.08 3.46 4.18
여성 3.88 4.13 3.58 4.15

연령

20대 3.94 4.20 3.27 4.33
30대 4.09 4.17 3.56 4.25
40대 3.76 4.05 3.53 4.01
50대 3.84 4.03 3.74 4.07
60대 3.83 4.07 3.44 4.2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87 4.12 3.63 4.18
없음 3.92 4.05 3.24 4.12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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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 효과, 유해균 억제 및 항균 작용, 다이어트 효과 등 김치 효능의 인지도

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전체의 46.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만은 

49.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일본과 대만 모두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김치 효능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1> 김치 효능 인지도(일본)
단위: %, 점

구분
김치 효능 인지도(%)

5점 평균(점)
전혀 모름 거의 모름 보통

조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11.6 21.9 19.9 36.3 10.3 3.12 

성별
남성 12.5 20.6 22.1 33.4 11.4 3.11 
여성 10.7 23.3 17.7 39.1 9.1 3.13 

연령

20대 10.1 22.8 16.2 37.7 13.2 3.21 
30대 14.5 22.6 14.8 35.3 12.7 3.09 
40대 13.0 19.0 20.7 36.8 10.5 3.13 
50대 13.1 26.3 21.5 28.7 10.4 2.97 
60대 7.5 20.2 24.5 41.8 6.1 3.19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4 13.8 12.1 46.3 24.5 3.75 
없음 13.6 24.0 21.9 33.8 6.7 2.96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6-2> 김치 효능 인지도(대만)
단위: %, 점

구분
김치 효능 인지도(%)

5점 평균(점)
전혀 모름 거의 모름 보통

조금 알고 
있음

매우 잘 알고 
있음

전체 6.3 17.4 27.0 41.9 7.4 3.27

성별
남성 7.5 17.2 24.4 43.5 7.5 3.26
여성 5.0 17.7 29.8 40.1 7.4 3.27

연령

20대 9.4 22.8 26.0 37.0 4.7 3.05
30대 5.6 12.5 25.7 47.2 9.0 3.42
40대 5.8 21.3 30.3 36.8 5.8 3.15
50대 6.1 16.2 25.7 41.9 10.1 3.34
60대 4.8 14.3 27.0 46.8 7.1 3.3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2 13.7 25.9 47.1 9.1 3.43
없음 11.2 26.3 29.8 29.3 3.4 2.87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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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장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전체의 20.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만은 53.4%가 알고 있

다고 응답하였음.

- 일본과 대만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산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등재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표 4-7-1> 한국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지 여부(일본)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전체 20.3 79.7 

성별
남성 25.7 74.3  
여성 14.7 85.3  

연령

20대 28.1 71.9  
30대 25.1 74.9  
40대 21.5 78.5  
50대 15.6 84.4  
60대 13.8 86.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2.3 57.7  
없음 14.8 85.2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7-2> 한국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인지 여부(대만)
단위: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전체 53.4 46.6

성별
남성 54.3 45.7
여성 52.5 47.5

연령

20대 45.7 54.3
30대 60.4 39.6
40대 50.3 49.7
50대 56.8 43.2
60대 53.2 46.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60.0 40.0
없음 37.6 62.4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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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치 및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 일본 소비자의 94.1%, 대만 소비자의 99.0%가 김치 섭취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김치를 이용한 음식의 섭취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일본이 

74.8%, 대만이 94.0%인 것으로 나타남.

<표 4-8-1> 김치 및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김치 섭취 경험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94.1 5.9 74.8 25.2   

성별
남성 94.0 6.0  73.6 26.4 
여성 94.2 5.8  76.0 24.0 

연령

20대 91.7 8.3  75.0 25.0 
30대 94.0 6.0  76.7 23.3 
40대 94.6 5.4  75.1 24.9 
50대 95.5 4.5  76.8 23.2 
60대 94.2 5.8  71.2 28.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98.3 1.7  87.6 12.4 
없음 93.1 6.9  71.6 28.4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8-2> 김치 및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김치 섭취 경험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99.0 1.0 94.0 6.0

성별
남성 99.7 0.3 93.4 6.6
여성 98.2 1.8 94.7 5.3

연령

20대 97.6 2.4 95.3 4.7
30대 99.3 0.7 96.5 3.5
40대 99.4 0.6 93.5 6.5
50대 99.3 0.7 95.3 4.7
60대 99.2 0.8 88.9 11.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99.6 0.4 95.8 4.2
없음 97.6 2.4 89.8 10.2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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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응답자 본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의 김치 및 김치

를 이용한 음식의 섭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90.2%, 대만은 98.8%가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1>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의 김치 및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90.2 9.8

성별
남성 88.4 11.6
여성 91.8 8.2

연령

20대 87.1 12.9
30대 89.1 10.9
40대 88.7 11.3
50대 93.4 6.6
60대 91.7 8.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97.5 2.5
없음 88.3 11.7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2인 이상 가구인 1,148명(76.5%)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9-2>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의 김치 및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98.8 1.2

성별
남성 98.8 1.2
여성 98.8 1.2

연령

20대 100.0 0.0
30대 98.2 1.8
40대 97.6 2.4
50대 99.0 1.0
60대 100.0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98.9 1.1
없음 98.5 1.5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2인 이상 가구인 509명(72.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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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와 김치를 이용한 음식 중 일본과 대만 모두 김치를 이용한 음식(19.3%, 

15.4%)보다 김치(41.9%, 35.4%)를 선호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대만은 김치와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모두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를 차지

함. 일본의 경우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10.5%를 차지하였음.

<표 4-10-1> 김치와 김치를 이용한 음식 중 선호하는 것(일본)
단위: %

구분
일반 김치를 그대로 
먹는 것을 더 선호함

김치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을 더 선호함

둘 다 좋음 둘 다 좋아하지 않음

전체 41.9 19.3   28.3   10.5   

성별
남성 44.0 17.6 27.7 10.6 
여성 39.7 21.0 28.8 10.5 

연령

20대 32.9 31.1 25.9 10.1 
30대 38.2 21.9 29.0 11.0 
40대 38.0 21.2 32.0 8.8 
50대 47.8 10.7 31.5 10.0 
60대 49.9 14.7 22.8 12.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1.9 20.8 34.6 2.7 
없음 41.8 19.0 26.7 12.5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0-2> 김치와 김치를 이용한 음식 중 선호하는 것(대만)
단위: %

구분
일반 김치를 그대로 
먹는 것을 더 선호함

김치를 이용하여 
만든 음식을 더 선호함

둘 다 좋음 둘 다 좋아하지 않음

전체 35.4 15.4 46.1 3.0

성별
남성 41.6 13.9 41.3 3.3
여성 28.9 17.1 51.3 2.7

연령

20대 35.4 13.4 48.0 3.1
30대 33.3 18.1 44.4 4.2
40대 37.4 12.9 46.5 3.2
50대 32.4 18.2 46.6 2.7
60대 38.9 14.3 45.2 1.6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6.2 13.3 48.7 1.8
없음 33.7 20.5 40.0 5.9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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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김치 섭취 경험

❍ 김치를 처음 먹어본 장소는 일본의 경우 가정 내가 60.0%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만은 자국 내 음식점(44.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11-1> 김치를 처음 먹어본 장소(일본)

단위: %

구분 가정 내
자국 내 

상점의 시식
코너 등

자국 내 
음식점

자국 내 
친구/친지 등 

지인 집

외국(해외
여행 또는 
출장 중)

자국 내 
박람회/

페스티벌/
행사장

기타

전체 60.0 7.6 19.5 2.1 2.1 0.0 8.8 

성별
남성 57.8 8.6  21.6  2.0  1.7  0.0  8.3 
여성 62.2 6.5  17.4  2.3  2.4  0.0  9.2 

연령

20대 71.8 8.6  12.0  1.4  2.4  0.0  3.8 
30대 72.6 10.2  8.6  1.9  0.4  0.0  6.4 
40대 64.7 6.9  16.8  1.2  1.2  0.0  9.3 
50대 59.1 4.7  22.5  1.8  2.2  0.0  9.8 
60대 38.2 8.0  33.3  4.0  4.0  0.0  12.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52.9 11.9  18.4  3.4  6.1  0.0  7.2 
없음 61.8 6.4  19.7  1.8  1.0  0.0  9.2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1,412명

(94.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1-2> 김치를 처음 먹어본 장소(대만)
단위: %

구분 가정 내
자국 내 

상점의 시식
코너 등

자국 내 
음식점

자국 내 
친구/친지 등 

지인 집

외국(해외
여행 또는 
출장 중)

자국 내 
박람회/

페스티벌/
행사장

기타

전체 32.6 11.0 44.3 6.3 4.8 0.9 0.1

성별
남성 34.2 11.7 42.8 5.8 4.2 1.1 0.3
여성 30.9 10.2 45.9 6.9 5.4 0.6 0.0

연령

20대 50.8 7.3 38.7 0.8 0.8 0.8 0.8
30대 26.6 12.6 50.3 5.6 4.9 0.0 0.0
40대 31.2 11.7 45.5 6.5 3.9 1.3 0.0
50대 23.1 12.2 44.2 11.6 8.2 0.7 0.0
60대 34.4 10.4 41.6 6.4 5.6 1.6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9.6 11.0 45.8 6.7 5.9 1.0 0.0
없음 40.0 11.0 40.5 5.5 2.0 0.5 0.5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693명(99.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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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섭취하는 빈도는 일본(28.3%)과 대만(31.9%) 모두 한 달에 1~3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김치를 한 달에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중이 일본

은 56.9%, 대만은 69.6%인 것으로 나타남. 김치를 섭취한 경험은 있지만 평소

에는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일본 14.7%, 대만 9.4%를 차지하였음.

 

<표 4-12-1> 김치 섭취 빈도(일본)
단위: %

구분
1주일에 
5~7회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2~3달에 
1회

4~5달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먹어봤지만 
평소에는 
먹지 않음

전체 5.3 7.4 15.9 28.3 15.7 4.7 5.2 2.8 14.7 

성별
남성 6.5 7.9  18.5  28.1  13.1  3.7  5.1  2.4  14.8  
여성 4.1 6.8  13.4  28.4  18.3  5.7  5.4  3.3  14.5  

연령

20대 8.1 9.6  15.8  20.6  18.2  6.2  5.3  3.3  12.9  
30대 4.9 7.5  16.2  29.3  16.5  5.3  5.6  2.3  12.4  
40대 2.7 6.0  16.8  32.6  17.7  4.2  4.5  1.8  13.8  
50대 4.7 9.4  13.4  29.3  13.8  4.7  4.3  3.6  16.7  
60대 7.0 5.5  17.1  26.9  13.1  3.7  6.4  3.4  16.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0.9 13.0  22.9  30.4  9.9  3.4  1.4  1.7  6.5  
없음 3.8 5.9  14.1  27.7  17.2  5.0  6.3  3.1  16.8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1,412명

(94.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2-2> 김치 섭취 빈도(대만)
단위: %

구분
1주일에 
5~7회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2~3달에 
1회

4~5달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먹어봤지만 
평소에는 
먹지 않음

전체 3.2 10.4 24.1 31.9 15.6 2.6 2.5 0.4 9.4

성별
남성 1.9 11.1 26.4 29.4 15.6 3.3 3.1 0.6 8.6
여성 4.5 9.6 21.6 34.5 15.6 1.8 1.8 0.3 10.2

연령

20대 0.8 7.3 28.2 33.9 12.9 1.6 2.4 0.0 12.9
30대 2.8 14.0 24.5 33.6 13.3 0.7 2.8 0.0 8.4
40대 2.6 7.1 20.8 31.8 20.8 5.2 1.3 1.3 9.1
50대 5.4 11.6 21.8 27.9 17.7 3.4 1.4 0.7 10.2
60대 4.0 12.0 26.4 32.8 12.0 1.6 4.8 0.0 6.4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2 12.6 27.4 34.1 13.4 1.4 1.4 0.2 6.3
없음 3.0 5.0 16.0 26.5 21.0 5.5 5.0 1.0 17.0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693명(99.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90   ❙

❍ 제조국가별 상품김치의 섭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산(일

본산) 김치의 섭취 경험이 있는 비중이 94.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한

국산(48.7%) 비중이 높게 나타남. 대만은 한국산(82.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국산(대만산)이 76.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13-1> 섭취 경험이 있는 김치의 제조국가(일본)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기타
전체 48.7 6.8   94.2   1.4   0.1   

성별
남성 49.4 9.4 94.9 2.5 0.0 
여성 47.9 4.1 93.5 0.3 0.1 

연령

20대 38.8 5.3 98.1 1.4 0.5 
30대 47.0 6.4 96.2 2.6 0.0 
40대 53.6 9.0 93.1 1.5 0.0 
50대 48.9 4.3 94.6 0.7 0.0 
60대 51.1 8.0 90.8 0.9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75.1 14.0 92.8 4.4 0.3 
없음 41.7 4.9 94.5 0.6 0.0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1,412명

(94.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3-2> 섭취 경험이 있는 김치의 제조국가(대만)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원산지를 모름
전체 82.3 10.4 19.6 76.0 3.2

성별
남성 81.1 11.9 18.9 80.0 1.7
여성 83.5 8.7 20.4 71.8 4.8

연령

20대 83.1 4.0 14.5 79.8 6.5
30대 84.6 7.0 21.0 76.9 2.8
40대 81.2 9.1 24.0 81.2 1.9
50대 85.7 22.4 23.1 70.1 2.0
60대 76.0 8.0 13.6 72.0 3.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86.4 12.4 22.9 75.3 1.8
없음 72.0 5.5 11.5 78.0 6.5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를 먹어본 경험이 있는 693명(99.0%)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모두 선택)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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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맛이 좋았던 김치의 제조국가는 일본의 경우 자국인 일본(44.8%)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26.9%), 중국(19.8%), 대만

(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만의 경우 한국(43.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자국인 대만(40.4%), 일본(10.4%), 중국(5.5%) 순이었음.

 

<표 4-14-1> 가장 맛이 좋았던 김치의 제조국가(일본)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체 26.9 19.8 44.8 8.5

성별
남성 26.3 20.2 44.5 8.9
여성 28.0 16.5 45.3 10.2

연령

20대 24.6 14.8 48.9 11.7
30대 26.9 16.1 45.5 11.5
40대 27.3 21.7 42.7 8.4
50대 28.8 25.5 43.8 1.9
60대 27.1 23.4 44.5 5.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1.5 18.9 40.1 9.5
없음 26.6 21.2 45.0 7.2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먹어본 김치의 원산지를 알고 있는 

1,412명(94.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4:3: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3) “기타”라고 응답한 결과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4-2> 가장 맛이 좋았던 김치의 제조국가(대만)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체 43.7 5.5 10.4 40.4

성별
남성 42.3 6.2 9.8 41.7
여성 45.3 4.7 11.1 38.9

연령

20대 45.8 2.2 8.0 44.0
30대 44.6 3.7 11.1 40.6
40대 41.5 4.7 12.3 41.5
50대 42.6 11.1 11.5 34.8
60대 44.8 4.7 8.0 42.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3.9 6.3 11.6 38.2
없음 43.1 3.3 6.9 46.7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먹어본 김치의 원산지를 알고 있는 671명

(95.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4:3: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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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김치 이용 음식 섭취 경험

❍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처음 먹어본 장소는 일본은 가정 내(58.2%)가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만은 자국 내 음식점(60.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15-1>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처음 먹어본 장소(일본)
단위: %

구분 가정 내
자국 내 
상점의 

시식코너 등

자국 내 
음식점

자국 내 
친구/친지 등 

지인 집

외국(해외 
여행 또는 
출장 중)

자국 내 
박람회/

페스티벌/
행사장

기타

전체 58.2 5.0 26.6 1.6 2.9 0.0 5.8 

성별
남성 52.4 7.9  30.3  0.9  3.1  0.0  5.4 
여성 63.8 2.1  22.9  2.3  2.6  0.0  6.2 

연령

20대 65.5 8.2  18.7  1.2  1.8  0.0  4.7 
30대 69.1 7.4  18.0  0.5  1.8  0.0  3.2 
40대 56.6 4.5  29.8  2.6  0.8  0.0  5.7 
50대 48.2 3.6  32.9  1.4  4.5  0.0  9.5 
60대 54.3 2.4  30.4  2.0  5.3  0.0  5.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7.1 7.3  32.2  1.1  8.8  0.0  3.4 
없음 61.6 4.3  24.9  1.7  1.0  0.0  6.5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1,122명(74.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5-2>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처음 먹어본 장소(대만)
단위: %

구분 가정 내
자국 내 
상점의 

시식코너 등

자국 내 
음식점

자국 내 
친구/친지 등 

지인 집

외국
(해외 여행 

또는 출장 중)

자국 내 
박람회/

페스티벌/
행사장

전체 18.8 11.1 60.3 4.6 4.7 0.5

성별
남성 19.9 12.5 58.8 4.7 4.2 0.0
여성 17.8 9.7 62.0 4.4 5.3 0.9

연령

20대 25.6 9.1 61.2 1.7 2.5 0.0
30대 20.9 13.7 54.7 4.3 6.5 0.0
40대 15.9 8.3 68.3 2.1 4.8 0.7
50대 18.4 10.6 52.5 11.3 5.7 1.4
60대 13.4 14.3 66.1 2.7 3.6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8.4 11.4 59.3 4.9 5.7 0.4
없음 20.1 10.3 63.0 3.8 2.2 0.5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658명(94.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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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한 달에 1회 이상 섭취하는 비중은 일본이 43.3%, 대만

이 61.4%인 것으로 나타남.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섭취한 경험은 있지만 평소

에는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이 9.3%, 대만은 8.7%를 차지하였음.

 

<표 4-16-1> 김치 이용 음식 섭취 빈도(일본)
단위: %

구분
1주일에 
5~7회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2~3달에 
1회

4~5달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먹어봤지만 
평소에는 

먹지 않음

전체 3.2 2.9 8.9 28.3 25.1 7.2 9.2 5.9 9.3 

성별
남성 4.3 4.0  10.1  31.7  22.0  5.4  7.4  5.6  9.5  
여성 2.1 1.8  7.8  25.0  28.2  9.0  10.9  6.2  9.0  

연령

20대 7.0 5.8  9.9  23.4  21.1  9.9  9.9  6.4  6.4  
30대 5.1 3.2  10.6  28.1  29.0  7.4  7.8  2.8  6.0  
40대 0.8 3.0  8.7  33.6  27.9  5.7  6.4  4.2  9.8  
50대 1.8 1.8  8.6  26.1  26.6  7.7  6.8  8.1  12.6  
60대 2.8 1.2  7.3  28.3  20.2  6.5  15.0  8.1  10.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7.7 5.7  13.8  33.3  22.2  4.2  6.9  1.9  4.2  
없음 1.9 2.0  7.4  26.8  26.0  8.1  9.9  7.1  10.8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1,122명(74.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6-2> 김치 이용 음식 섭취 빈도(대만)
단위: %

구분
1주일에 
5~7회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2~3달에 
1회

4~5달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먹어봤지만 
평소에는 

먹지 않음

전체 2.0 6.8 20.5 32.1 21.1 4.3 3.3 1.2 8.7

성별
남성 1.5 7.4 21.7 29.7 22.6 4.5 3.3 1.2 8.3
여성 2.5 6.2 19.3 34.6 19.6 4.0 3.4 1.2 9.0

연령

20대 0.0 5.0 20.7 40.5 14.9 2.5 2.5 0.0 14.0
30대 2.9 6.5 25.9 28.8 18.7 4.3 2.2 2.2 8.6
40대 2.1 8.3 13.1 29.7 26.9 6.2 4.8 0.7 8.3
50대 1.4 6.4 23.4 30.5 19.1 5.0 3.5 1.4 9.2
60대 3.6 8.0 19.6 32.1 25.9 2.7 3.6 1.8 2.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1 8.6 23.4 33.1 19.8 4.4 2.1 0.4 5.9
없음 1.6 2.2 13.0 29.3 24.5 3.8 6.5 3.3 15.8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를 이용한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658명(94.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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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치 구입 실태와 만족도

2.1. 김치 구입 실태

❍ 일본의 경우 김치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86.3%를 차지하였으며, 

대만은 89.9%를 차지하였음.

<표 4-17-1> 김치 구입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배추김치만 구입해봤음
배추김치 이외에 기타 
김치만 구입해봤음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를 
모두 구입해봤음

구입한 경험이 없음

전체 36.7 5.3   44.3   13.7   

성별
남성 35.1 6.5 42.3 16.0 
여성 38.2 4.2 46.2 11.4 

연령

20대 36.8 11.0 36.0 16.2 
30대 39.6 6.0 41.0 13.4 
40대 36.0 5.4 45.3 13.3 
50대 35.3 3.5 49.1 12.1 
60대 36.0 2.6 47.3 14.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1.2 6.7 57.7 4.4 
없음 38.0 5.0 40.9 16.1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7-2> 김치 구입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배추김치만 구입해봤음
배추김치 이외에 기타 
김치만 구입해봤음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를 
모두 구입해봤음

구입한 경험이 없음

전체 21.3 14.1 54.4 10.1

성별
남성 24.7 13.9 52.1 9.4
여성 17.7 14.5 56.9 10.9

연령

20대 22.0 12.6 53.5 11.8
30대 19.4 13.9 55.6 11.1
40대 24.5 12.3 52.9 10.3
50대 22.3 20.9 48.0 8.8
60대 17.5 10.3 63.5 8.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9.2 14.7 60.0 6.1
없음 26.3 12.7 41.0 20.0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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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슈퍼마켓(63.3%)에서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만

은 대형마트(34.4%), 슈퍼마켓/식품소매점(27.1%) 순이었음.

 

<표 4-18-1> 김치 구입 경로(일본)
단위: %

구분 백화점 편의점 양판점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
통신판매
(전화, 팩스 
주문 등)

기타

전체 4.9 4.9 20.3 63.3 3.6 1.1 0.2 1.8

성별
남성 4.4 6.3 22.2 60.5 4.3 1.3 0.1 0.9
여성 5.3 4.5 18.3 65.3 2.9 0.9 0.4 2.6

연령

20대 4.1 11.7 18.3 59.3 4.1 1.8 0.0 0.7
30대 6.4 6.7 21.9 61.4 2.7 0.6 0.0 0.3
40대 3.9 5.3 21.2 64.5 2.5 1.1 0.0 1.4
50대 5.0 2.5 21.2 64.5 3.6 0.8 0.0 2.5
60대 5.0 0.7 18.6 64.9 5.3 1.2 0.9 3.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8.9 5.8 23.3 53.8 4.5 1.3 0.3 2.0
없음 3.6 4.6 19.4 66.2 3.3 1.0 0.2 1.7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294명

(86.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2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8-2> 김치 구입 경로(대만)
단위: %

구분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식품소매점

시장 온라인
통신판매
(전화, 팩스 
주문 등)

기타

전체 12.3 5.2 34.4 27.1 12.5 7.1 1.3 0.2

성별
남성 14.3 4.8 34.9 25.9 12.4 6.8 0.9 0.0
여성 10.0 5.6 33.8 28.4 12.6 7.4 1.9 0.4

연령

20대 14.9 2.0 37.8 29.4 10.0 4.5 1.0 0.5
30대 15.6 6.2 32.9 26.2 8.4 8.0 2.2 0.4
40대 7.3 6.1 36.2 30.1 12.6 7.7 0.0 0.0
50대 12.1 8.5 32.4 23.5 13.4 7.7 2.4 0.0
60대 12.1 1.9 32.9 26.6 18.4 7.2 1.0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3.5 5.1 33.6 27.1 11.6 7.8 1.3 0.1
없음 8.6 5.4 36.8 27.1 15.4 5.0 1.4 0.4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629명(89.9%)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복수응답(최대 2개 선택) 결과를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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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본의 경우 김치를 직접 담가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8%, 

대만은 48.0%를 차지하였음.

- 일본은 남성(16.7%)이 여성(10.9%)보다 김치를 담가본 경험이 있는 비중이 

더 높고, 대만은 여성(48.4%)이 남성(47.6%)보다 높게 나타남. 

- 두 국가 모두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김치를 담가본 경험이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9-1> 김치를 담가본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를 모두 담가봤음
배추김치만 담가봤음 기타 김치만 담가봤음 경험이 없음

전체 6.1 6.6 1.1 86.2 

성별
남성 7.6 8.6  0.5  83.3  
여성 4.7 4.6  1.6  89.1  

연령

20대 10.5 11.8  2.6  75.0  
30대 9.9 5.7  0.7  83.7  
40대 5.9 6.2  0.8  87.0  
50대 3.5 4.5  1.0  91.0  
60대 2.6 6.1  0.6  90.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5.1 11.1  1.3  72.5  
없음 3.9 5.5  1.0  89.6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19-2> 김치를 담가본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를 모두 담가봤음
배추김치만 담가봤음 기타 김치만 담가봤음 경험이 없음

전체 21.9 20.0 6.1 52.0

성별
남성 23.8 19.9 3.9 52.4
여성 19.8 20.1 8.6 51.6

연령

20대 15.0 17.3 5.5 62.2
30대 24.3 19.4 4.9 51.4
40대 18.7 19.4 7.7 54.2
50대 21.6 27.7 4.7 45.9
60대 30.2 15.1 7.9 46.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5.3 20.2 6.1 48.5
없음 13.7 19.5 6.3 60.5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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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배추김치 구입 실태

❍ 배추김치 구입 빈도는 일본의 경우 한 달에 1~3회가 35.5%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한 반면, 대만은 2~3달에 1회(37.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4-20-1> 배추김치 구입 빈도(일본)
단위: %

구분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2~3달에 1회 4~5달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전체 12.4 35.5 26.5 4.4 7.9 13.2 

성별
남성 15.2 37.0  25.0  3.6  6.7  12.5  
여성 9.8 34.1  27.9  5.2  9.0  13.8  

연령

20대 14.5 25.9  30.7  4.8  9.0  15.1  
30대 16.2 33.8  28.1  5.3  7.0  9.6  
40대 8.4 36.2  32.1  3.5  5.6  14.3  
50대 14.8 36.1  23.4  2.9  9.0  13.9  
60대 10.4 41.2  20.1  5.9  9.3  13.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1.9 43.8  20.8  2.3  4.9  6.4  
없음 9.8 33.2  28.1  5.1  8.7  15.1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214명

(80.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0-2> 배추김치 구입 빈도(대만)
단위: %

구분 1주일에 1~2회 한 달에 1~3회 2~3달에 1회 4~5달에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전체 9.2 31.1 37.5 7.0 7.2 7.9

성별
남성 11.6 33.6 35.0 4.7 7.6 7.6
여성 6.7 28.5 40.3 9.5 6.7 8.3

연령

20대 5.2 29.2 47.9 4.2 6.3 7.3
30대 12.0 33.3 33.3 2.8 6.5 12.0
40대 5.0 27.5 45.0 10.0 5.0 7.5
50대 7.7 31.7 29.8 10.6 9.6 10.6
60대 16.7 34.3 31.4 6.9 8.8 2.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0.7 34.9 36.7 6.1 5.4 6.1
없음 5.1 20.3 39.9 9.4 12.3 13.0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530명

(7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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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배추김치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54.1%가 150g 초과~300g의 배추김

치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0g 이하(27.8%), 300g 초

과~500g(15.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대만의 경우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제품은 150g 초과~300g(46.4%) 제품이었지만, 300g 

초과~500g(27.5%)의 제품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4-21-1> 주로 구입하는 배추김치 중량(일본)
단위: %

구분 150g 이하 150g 초과~300g 300g 초과~500g 500g 초과~1kg 1kg 초과
전체 27.8 54.1 15.2 1.9 1.0 

성별
남성 21.1 55.7  19.3  2.4  1.5  
여성 34.0 52.7  11.4  1.4  0.5  

연령

20대 21.7 59.6  14.5  2.4  1.8  
30대 25.0 54.4  19.3  1.3  0.0  
40대 31.7 51.2  14.6  2.1  0.3  
50대 28.3 56.1  13.5  1.2  0.8  
60대 29.1 51.9  14.5  2.4  2.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1.9 52.1  21.5  2.6  1.9  
없음 29.4 54.7  13.5  1.7  0.7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214명

(80.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1-2> 주로 구입하는 배추김치 중량(대만)
단위: %

구분 150g 이하 150g 초과~300g 300g 초과~500g 500g 초과~1kg 1kg 초과
전체 15.5 46.4 27.5 8.7 1.9

성별
남성 13.7 44.8 30.3 9.0 2.2
여성 17.4 48.2 24.5 8.3 1.6

연령

20대 28.1 49.0 16.7 5.2 1.0
30대 10.2 55.6 23.1 9.3 1.9
40대 17.5 40.8 28.3 10.8 2.5
50대 9.6 32.7 40.4 14.4 2.9
60대 12.7 54.9 28.4 2.9 1.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2.0 47.2 30.1 8.9 1.8
없음 25.4 44.2 20.3 8.0 2.2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530명

(7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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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구입 시 일본과 대만 모두 맛(50.3%, 41.8%)과 가격(29.0%, 17.4%)

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2-1> 배추김치 구입 시 고려사항(일본)
단위: %

구분 맛 가격 원산지
제조사명
(브랜드)

위생/안전성
(HACCP 

인증)

품질 인증
(HACCP 
인증 제외)

화학조미료 
첨가 여부

기타

전체 50.3 29.0 10.8 3.3 4.0 1.3 1.0 0.3 

성별
남성 50.6 30.5 11.3 2.5 3.6 1.1 0.3 0.2 
여성 49.9 27.7 10.4 4.1 4.3 1.5 1.6 0.5 

연령

20대 49.8 32.7 8.6 3.4 3.4 0.4 1.0 0.6 
30대 51.0 32.0 9.2 2.0 4.1 1.3 0.3 0.0 
40대 51.6 30.1 9.5 2.9 3.6 0.9 1.0 0.3 
50대 50.3 29.1 10.8 3.4 3.5 1.3 0.8 0.7 
60대 48.4 23.6 14.7 4.5 4.8 2.2 1.5 0.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53.3 24.3 12.0 3.5 3.9 1.8 1.2 0.1 
없음 49.4 30.4 10.6 3.2 4.0 1.2 0.9 0.4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214명

(80.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2-2> 배추김치 구입 시 고려사항(대만)
단위: %

구분 맛 가격 원산지
제조사명
(브랜드)

위생/안전성
(HACCP

인증)

품질 인증
(HACCP 
인증 제외)

화학조미료 
첨가 여부

전체 41.8 17.4 11.1 3.5 14.0 6.1 6.2

성별
남성 41.9 17.9 10.3 3.6 13.7 6.6 5.9
여성 41.6 16.7 11.9 3.4 14.4 5.5 6.5

연령

20대 49.3 19.8 6.9 2.8 12.5 4.5 4.2
30대 43.5 18.5 11.7 4.6 11.1 5.9 4.6
40대 40.8 18.9 11.1 2.8 13.6 4.4 8.3
50대 34.0 11.2 11.9 6.1 20.5 9.6 6.7
60대 41.8 18.3 13.4 1.3 12.4 6.2 6.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2.0 15.6 11.5 3.9 14.0 6.8 6.2
없음 41.1 22.5 9.9 2.4 14.0 4.1 6.0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530명

(7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와 2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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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구입했던 순서대로 배추김치의 제조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

우 자국산(일본산)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은 한국산(37.9%)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3-1> 구입한 배추김치의 제조국가(일본)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체 34.2 7.0 55.6 3.2

성별
남성 33.5 9.0 53.4 4.1
여성 34.8 4.9 58.0 2.4

연령

20대 31.3 8.1 56.1 4.6
30대 34.4 7.4 54.3 4.0
40대 33.7 6.3 56.7 3.2
50대 34.1 6.6 56.8 2.5
60대 36.1 6.4 54.9 2.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9.5 8.5 47.6 4.4
없음 32.5 6.3 58.4 2.8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214명

(80.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4:3: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3) “제조국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3-2> 구입한 배추김치의 제조국가(대만)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체 37.9 10.8 14.9 36.5

성별
남성 36.4 11.0 16.1 36.4
여성 39.5 10.6 13.4 36.5

연령

20대 40.3 8.0 11.9 39.8
30대 37.9 10.5 16.1 35.5
40대 37.1 11.6 14.9 36.4
50대 36.9 12.9 16.5 33.7
60대 37.8 10.3 14.2 37.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9.6 8.2 13.0 39.1
없음 37.6 11.5 14.8 36.1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530명

(7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응답 결과에 가중치(4:3:2:1)를 부여하여 100%로 환산한 결과임.

    3) “제조국을 모름”이라고 응답한 결과는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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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입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맛있어서(50.4%), 김치가 한국의 전통식품이기 때문에(4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김치가 한국의 전통식품이기 때문에(46.6%), 맛있

어서(4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4-1>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이유(일본)
단위: %

구분
김치가 한국의 전통
식품이기 때문에

맛있어서
품질이 

우수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서
기타

전체 42.2 50.4 3.5 1.0 2.9 

성별
남성 40.8 51.6  4.9  1.0  1.7  
여성 43.6 49.3  2.1  0.9  4.0  

연령

20대 45.5 42.6  4.0  4.0  4.0  
30대 38.3 54.3  4.3  0.0  3.1  
40대 37.2 58.1  2.6  0.0  2.1  
50대 44.8 47.9  3.6  0.6  3.0  
60대 46.2 46.2  3.3  1.4  2.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4.9 49.1  3.4  1.3  1.3  
없음 41.2 50.9  3.5  0.8  3.5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831명(55.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4-2>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이유(대만)
단위: %

구분
김치가 한국의 전통
식품이기 때문에

맛있어서
품질이 

우수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서
기타

전체 46.6 42.7 7.4 2.8 0.4

성별
남성 52.5 39.9 5.0 2.1 0.4
여성 40.3 45.7 10.0 3.6 0.5

연령

20대 50.6 43.2 3.7 2.5 0.0
30대 41.5 45.7 9.6 3.2 0.0
40대 45.1 44.1 7.8 2.9 0.0
50대 41.5 44.7 7.4 4.3 2.1
60대 55.7 35.2 8.0 1.1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5.6 43.3 7.9 3.1 0.0
없음 50.0 40.6 5.7 1.9 1.9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459명(65.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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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배추김치를 재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일본의 경우 75.5%, 대만

은 90.8%를 차지하였음.

- 일본은 남성(79.5%)이 여성(71.6%)보다 한국산 김치를 재구입한 비중이 높은 

반면, 대만은 여성(91.0%)이 남성(90.8%)보다 많았고, 두 국가 모두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보다 재구입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5-1> 한국산 배추김치 재구입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75.5 24.5 

성별
남성 79.5 20.5  
여성 71.6 28.4  

연령

20대 72.3 27.7  
30대 77.2 22.8  
40대 75.9 24.1  
50대 77.6 22.4  
60대 73.6 26.4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84.6 15.4  
없음 71.9 28.1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831명(55.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5-2> 한국산 배추김치 재구입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90.8 9.2

성별
남성 90.8 9.2
여성 91.0 9.0

연령

20대 86.4 13.6
30대 88.3 11.7
40대 94.1 5.9
50대 92.6 7.4
60대 92.0 8.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93.2 6.8
없음 83.0 17.0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459

명(65.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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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추김치 제조국별 만족도

2.2.1. 한국산 배추김치 만족도

❍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는 일본의 경우 맛이 5점 만점에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영양(3.66점), 품질(3.63점), 

가격(3.59점), 포장상태/용기(3.50점), 위생/안전성(3.37점) 순으로 높게 나

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산 배추김치의 맛, 품질, 가격, 위생/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포장상태/용기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 대만의 경우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만족도가 맛(4.10점), 품질(4.07점), 위

생/안전성(3.99점), 포장상태/용기(3.95점), 영양(3.83점), 가격(3.40점) 순

으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산 배추김치의 위생/안전성과 포장상태/용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 영양,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대만 역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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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1> 구입한 경험이 있는 한국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일본)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59 3.99 3.37 3.66 3.63 3.50 

성별
남성 3.60 4.00 3.40 3.66 3.64 3.50 
여성 3.57 3.98 3.35 3.66 3.61 3.51 

연령

20대 3.96 4.12 3.71 3.67 3.72 3.63 
30대 3.72 3.98 3.49 3.72 3.67 3.60 
40대 3.61 3.99 3.34 3.67 3.58 3.46 
50대 3.52 3.99 3.31 3.63 3.55 3.45 
60대 3.35 3.94 3.21 3.62 3.65 3.45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81 4.20 3.51 3.85 3.80 3.65 
없음 3.50 3.91 3.32 3.58 3.56 3.45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831명(55.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6-2> 구입한 경험이 있는 한국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대만)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40 4.10 3.99 3.83 4.07 3.95

성별
남성 3.35 4.10 4.00 3.82 4.05 3.99
여성 3.44 4.10 3.98 3.83 4.09 3.90

연령

20대 3.21 4.23 3.94 3.70 4.10 3.95
30대 3.52 4.06 3.99 3.95 4.02 3.90
40대 3.34 4.03 3.92 3.83 4.03 3.97
50대 3.36 4.07 4.02 3.74 3.99 3.95
60대 3.53 4.11 4.08 3.89 4.20 3.9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45 4.16 4.03 3.89 4.11 3.99
없음 3.21 3.89 3.85 3.61 3.91 3.82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459명(65.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2.2.2. 중국산 배추김치 만족도

❍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는 일본의 경우 가격(3.44점), 맛(3.19점), 

영양(3.1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은 맛(3.44점), 포장상태/용기(3.43

점), 가격(3.35점), 영양(3.35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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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1> 구입한 경험이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일본)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44 3.19 2.96 3.18 3.06 3.09 

성별
남성 3.49 3.22 3.03 3.24 3.16 3.11 
여성 3.35 3.12 2.81 3.05 2.88 3.04 

연령

20대 3.56 3.47 3.42 3.33 3.40 3.40 
30대 3.64 3.45 3.33 3.47 3.31 3.33 
40대 3.44 3.06 2.85 3.13 3.00 3.03 
50대 3.26 2.96 2.65 2.87 2.78 2.80 
60대 3.32 3.03 2.59 3.07 2.85 2.9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81 3.49 3.27 3.49 3.33 3.37 
없음 3.27 3.04 2.81 3.03 2.93 2.95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268명(17.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7-2> 구입한 경험이 있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대만)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35 3.44 3.21 3.35 3.29 3.43

성별
남성 3.39 3.33 3.11 3.31 3.19 3.43
여성 3.31 3.56 3.32 3.41 3.41 3.42

연령

20대 2.69 2.63 2.25 2.75 2.63 2.63
30대 3.38 3.50 3.50 3.35 3.58 3.58
40대 3.47 3.56 3.28 3.53 3.25 3.59
50대 3.61 3.88 3.52 3.64 3.58 3.82
60대 3.25 3.13 3.00 3.13 3.08 3.04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39 3.44 3.26 3.40 3.31 3.42
없음 3.14 3.41 2.95 3.09 3.18 3.45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31명(18.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2.2.3. 일본산 배추김치 만족도

❍ 일본산 배추김치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는 일본의 경우 위생/안전성(4.02점), 맛

(3.96점), 품질(3.9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은 위생/안전성(3.97점), 

품질(3.95점), 포장상태/용기(3.94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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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1>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일본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일본)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69 3.96 4.02 3.76 3.91 3.88 

성별
남성 3.68 3.94 3.96 3.75 3.90 3.84 
여성 3.70 3.99 4.07 3.78 3.93 3.93 

연령

20대 3.82 4.10 4.12 3.87 4.02 3.98 
30대 3.74 4.01 4.05 3.84 3.99 3.93 
40대 3.67 3.96 3.99 3.72 3.84 3.81 
50대 3.68 3.92 4.00 3.74 3.92 3.87 
60대 3.60 3.88 3.98 3.70 3.86 3.8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80 4.03 4.15 3.90 4.08 4.06 
없음 3.66 3.94 3.98 3.73 3.87 3.83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일본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188명(79.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8-2>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일본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대만)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46 3.83 3.97 3.87 3.95 3.94

성별
남성 3.50 3.82 4.03 3.83 3.95 3.97
여성 3.39 3.85 3.89 3.92 3.95 3.89

연령

20대 3.25 3.79 4.08 3.67 4.00 3.88
30대 3.48 3.78 4.03 3.93 4.03 4.08
40대 3.39 3.83 3.76 3.83 3.90 3.80
50대 3.55 3.93 4.10 4.00 3.93 4.07
60대 3.55 3.82 3.94 3.82 3.91 3.8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49 3.88 4.00 3.88 3.97 3.95
없음 3.27 3.60 3.83 3.80 3.87 3.90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일본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80명(25.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2.2.4. 대만산 배추김치 만족도

❍ 대만산 배추김치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는 일본의 경우 맛(3.50점), 가격(3.44

점), 영양(3.43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은 품질(3.89점), 포장상태/

용기(3.87점), 맛(3.86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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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1> 구입한 경험이 있는 대만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일본)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44 3.50 3.40 3.43 3.42 3.34 

성별
남성 3.50 3.59 3.49 3.49 3.50 3.40 
여성 3.32 3.33 3.21 3.30 3.25 3.24 

연령

20대 3.53 3.49 3.42 3.53 3.51 3.44 
30대 3.67 3.72 3.67 3.77 3.70 3.65 
40대 3.35 3.47 3.35 3.23 3.30 3.19 
50대 3.40 3.52 3.24 3.36 3.40 3.32 
60대 3.15 3.27 3.18 3.15 3.09 3.0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74 3.89 3.79 3.76 3.76 3.68 
없음 3.27 3.29 3.18 3.25 3.23 3.16 

주 1)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대만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187명(12.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29-2> 구입한 경험이 있는 대만산 배추김치의 속성별 만족도(대만)
단위: 점

구분 가격 맛 위생/안전성 영양 품질 포장상태/용기

전체 3.68 3.86 3.84 3.75 3.89 3.87

성별
남성 3.74 3.86 3.87 3.74 3.92 3.90
여성 3.61 3.86 3.81 3.75 3.85 3.83

연령

20대 3.49 3.69 3.74 3.48 3.79 3.75
30대 3.73 3.75 3.80 3.80 3.92 3.86
40대 3.72 3.93 3.81 3.77 3.91 3.88
50대 3.65 4.02 3.88 3.85 3.83 3.97
60대 3.77 3.90 3.98 3.82 3.99 3.8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70 3.88 3.86 3.80 3.90 3.89
없음 3.59 3.82 3.77 3.59 3.86 3.82

주 1)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대만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442명(63.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2)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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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치 선호도와 의향

3.1. 김치 관련 선호도

3.1.1. 배추김치 맛 선호도

❍ 선호하는 배추김치의 맛은 일본의 경우 매운맛이 5점 만점에 평균 3.34점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짠맛(3.02점), 단맛(2.93점), 신맛(2.8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맵고 짠 정도는 보통 이상의 맛을 선호하는 반면, 시고 단 정도

는 그렇지 않은 맛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매운맛, 짠맛, 신맛 정도가 더 강한 배추김치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자극적인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60대가 신맛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가장 덜 자극적

인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전반적으로 자극

적인 맛의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만은 매운맛(3.65점), 신맛(3.54점), 단맛(3.32점), 짠맛(3.21점) 순

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극적인 맛의 배추김치

를 선호하며, 숙성된 배추김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시고 단 정도가 더 강한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맵고 짠 정도가 더 강한 배추김치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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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만 역시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전반적으로 자극적인 맛의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0-1> 선호하는 배추김치의 맛(일본)
단위: 점

구분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
전체 3.02 3.34 2.88 2.93 

성별
남성 3.18  3.52 2.97 2.88 
여성 2.87  3.16 2.79 2.99 

연령

20대 3.28  3.45 2.93 3.04 
30대 3.20  3.40 2.88 2.99 
40대 2.97  3.29 2.84 2.96 
50대 2.94  3.34 2.86 2.91 
60대 2.83  3.28 2.92 2.8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21  3.67 3.10 2.95 
없음 2.98  3.26 2.83 2.93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0-2> 선호하는 배추김치의 맛(대만)
단위: 점

구분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
전체 3.21 3.65 3.54 3.32

성별
남성 3.20 3.62 3.62 3.32
여성 3.22 3.68 3.45 3.31

연령

20대 3.17 3.58 3.46 3.26
30대 3.38 3.69 3.66 3.47
40대 3.17 3.61 3.54 3.32
50대 3.20 3.77 3.61 3.38
60대 3.13 3.58 3.41 3.1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23 3.72 3.55 3.35
없음 3.17 3.49 3.52 3.23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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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김치 관련 의향

3.2.1.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의향

❍ 각종 표시제도의 도입이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본과 대만 모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

답하였음.

❍ 일본은 매운맛 등급 표시(3.53점),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3.32점), 영

양 표시(3.26점), 지리적 표시(3.22점),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3.16점) 

순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이 표시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경험이 없

는 소비자보다 표시제도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하였음.

❍ 대만은 짠맛(나트륨 함량) 등급 표시(3.86점), 영양 표시(3.82점), 매운맛 등

급 표시(3.72점), 지리적 표시(3.60점),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3.59점) 

순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대만 역시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한

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보다 표시제도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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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1> 표시제도 도입이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미치는 영향 평가(일본)
단위: 점

구분 매운맛 등급 표시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짠맛 등급

(나트륨 함량) 표시
영양 표시 지리적 표시

전체 3.53 3.32 3.16 3.26 3.22 

성별
남성 3.45  3.26 3.08 3.20 3.20 
여성 3.62  3.38 3.24 3.32 3.25 

연령

20대 3.51  3.23 3.07 3.26 3.11 
30대 3.58  3.27 3.06 3.27 3.26 
40대 3.50  3.26 3.09 3.17 3.16 
50대 3.48  3.37 3.22 3.29 3.29 
60대 3.59  3.44 3.32 3.32 3.2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79  3.61 3.39 3.49 3.45 
없음 3.47  3.25 3.10 3.20 3.17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1-2> 표시제도 도입이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미치는 영향 평가(대만)
단위: 점

구분 매운맛 등급 표시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짠맛 등급

(나트륨 함량) 표시
영양 표시 지리적 표시

전체 3.72 3.59 3.86 3.82 3.60

성별
남성 3.64 3.58 3.84 3.78 3.57
여성 3.80 3.60 3.89 3.86 3.63

연령

20대 3.81 3.41 3.76 3.80 3.56
30대 3.88 3.74 3.88 3.88 3.62
40대 3.70 3.65 3.90 3.81 3.54
50대 3.60 3.63 3.86 3.80 3.74
60대 3.60 3.51 3.90 3.79 3.5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3.72 3.63 3.87 3.84 3.63
없음 3.71 3.50 3.83 3.75 3.51

주: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 위와 같은 표시제도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

는지 조사한 결과, 일본은 9.7%가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

으며, 예상되는 구입량 증가율은 평균 19.53%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0.3%

는 표시제도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의 구입량이 현재보다 평균 36.00% 감

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32.3%는 구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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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경우, 표시제도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를 추가적으로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43.3%로 일본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예상 증가율 

또한 평균 22.83%로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음. 또한, 표시제도 도입 시에도 한

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 소비자는 2.3%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32-1>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량 전망(일본)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입 의향 없음
감소율 증가율

전체 0.3 36.00 57.7 9.7 19.53 32.3

성별
남성 0.3 45.00 55.5 10.8 19.63 33.4
여성 0.4 30.00 60.0 8.5 19.40 31.1

연령

20대 0.9 20.00 59.2 6.1 19.64 33.8
30대 0.0 - 56.2 11.0 18.39 32.9
40대 0.0 - 56.3 9.1 24.22 34.6
50대 0.4 70.00 58.5 10.1 17.48 31.2
60대 0.6 35.00 58.8 11.3 18.08 29.4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0.3 30.00 65.5 16.8 21.54 17.4
없음 0.4 37.50 55.8 7.9 18.47 35.9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2-2>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량 전망(대만)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구입 의향 없음
감소율 증가율

전체 2.0 26.36 52.4 43.3 22.83 2.3

성별
남성 1.9 30.14 52.9 42.4 22.81 2.8
여성 2.1 22.57 51.9 44.2 22.84 1.8

연령

20대 0.8 10.00 49.6 45.7 20.31 3.9
30대 2.1 33.33 58.3 38.2 23.56 1.4
40대 3.2 22.40 54.8 39.4 20.36 2.6
50대 2.0 15.67 48.0 47.3 23.97 2.7
60대 1.6 50.00 50.8 46.8 25.80 0.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8 22.11 48.9 48.1 23.03 1.2
없음 2.4 34.00 61.0 31.7 22.08 4.9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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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제도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금액에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본은 응답자 전체의 28.1%가 평균 423.63엔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만은 49.0%가 67.06달러(TWD)를 추가

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33-1>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금액 추가 지불 의향(일본)
단위: %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지불 의향 금액(엔)

전체 28.1 1,423.63 71.9

성별
남성 31.0 1,447.03 69.0
여성 25.2 1,394.50 74.8

연령

20대 39.9 1,732.21 60.1
30대 32.9 1,327.70 67.1
40대 25.8 1,281.92 74.2
50대 27.0 1,361.92 73.0
60대 19.9 1,402.61 80.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4.3 1,472.57 55.7
없음 24.1 1,401.36 75.9

주: 설문조사 시 현재 한국산 배추김치가 1kg당 1,000엔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하도록 설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3-2>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금액 추가 지불 의향(대만)
단위: %

구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지불 의향 금액(TWD)

전체 49.0 417.06 51.0

성별
남성 50.4 424.06 49.6
여성 47.5 409.14 52.5

연령

20대 43.3 400.85 56.7
30대 47.2 415.62 52.8
40대 47.1 447.23 52.9
50대 56.8 414.36 43.2
60대 50.0 401.38 5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52.9 417.26 47.1
없음 39.5 416.40 60.5

주: 설문조사 시 현재 한국산 배추김치가 1kg당 350달러(TWD)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하도록 설

계하였음.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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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참여 의향

❍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하기에 앞서, 한국과 관

련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본과 대만 모두 한국 영화/드라마

(26.5%, 85.6%), 한국 방문(19.9%, 70.7%), 한국 음악(18.7%, 68.0%) 순으

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4-34-1>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한국 관련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한국 영화/드라마 한국 음악(K-POP) 한국 방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26.5 73.5 18.7 81.3 19.9 80.1

성별
남성 24.9 75.1 18.0 82.0 19.5 80.5
여성 28.2 71.8 19.4 80.6 20.2 79.8

연령

20대 28.9 71.1 28.9 71.1 19.3 80.7
30대 21.6 78.4 18.7 81.3 17.0 83.0
40대 26.6 73.4 20.4 79.6 19.8 80.2
50대 27.0 73.0 16.3 83.7 23.9 76.1
60대 28.5 71.5 12.4 87.6 19.3 80.7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62.8 37.2 49.0 51.0 100.0 0.0
없음 17.6 82.4 11.2 88.8 0.0 100.0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4-2>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의 한국 관련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한국 영화/드라마 한국 음악(K-POP) 한국 방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85.6 14.4 68.0 32.0 70.7 29.3

성별
남성 84.8 15.2 64.0 36.0 69.3 30.7
여성 86.4 13.6 72.3 27.7 72.3 27.7

연령

20대 90.6 9.4 81.9 18.1 59.1 40.9
30대 87.5 12.5 71.5 28.5 72.9 27.1
40대 80.0 20.0 68.4 31.6 71.6 28.4
50대 86.5 13.5 62.8 37.2 79.1 20.9
60대 84.1 15.9 55.6 44.4 69.0 31.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90.7 9.3 77.0 23.0 100.0 0.0
없음 73.2 26.8 46.3 53.7 0.0 100.0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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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방문 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본은 13.4%가 참

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45.1%가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만의 경우 체험하고 싶었으나 정보가 부족해서 경험하지 못

한 비중이 40.2%로 관심이 없어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4.7%에 비해 2

배 이상 많았지만, 일본은 관심이 없어 경험하지 않은 소비자(50.0%)가 정보

가 부족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소비자(36.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5-1>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치 담그기 경험 여부(일본)
단위: %

구분 있음 정보가 부족해 경험 없음 관심이 없어 경험 없음
전체 13.4 36.6 50.0 

성별
남성 21.1 40.1  38.8  
여성 6.0 33.1  60.9  

연령

20대 27.3 40.9  31.8  
30대 29.2 39.6  31.3  
40대 7.1 48.6  44.3  
50대 8.7 24.6  66.7  
60대 4.5 31.3  64.2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8

명(19.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5-2>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치 담그기 경험 여부(대만)
단위: %

구분 있음 정보가 부족해 경험 없음 관심이 없어 경험 없음
전체 45.1 40.2 14.7

성별
남성 47.6 38.8 13.6
여성 42.4 41.6 15.9

연령

20대 34.7 50.7 14.7
30대 39.0 42.9 18.1
40대 49.5 33.3 17.1
50대 51.3 35.9 12.8
60대 47.1 42.5 10.3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95명

(70.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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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향후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 27.9%로 

의향이 없는 소비자 72.1%보다 훨씬 적었지만, 대만의 경우 참여 의향이 있

는 소비자가 82.7%, 의향이 없는 소비자가 17.3%로 의향이 있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4-36-1>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참여 의향 여부(일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27.9 72.1 

성별
남성 27.9 72.1  
여성 27.9 72.1  

연령

20대 32.9 67.1  
30대 29.7 70.3  
40대 28.6 71.4  
50대 27.3 72.7  
60대 22.8 77.2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59.1 40.9  
없음 20.1 79.9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6-2>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 참여 의향 여부(대만)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82.7 17.3

성별
남성 82.3 17.7
여성 83.2 16.8

연령

20대 87.4 12.6
30대 78.5 21.5
40대 78.1 21.9
50대 85.1 14.9
60대 85.7 14.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84.8 15.2
없음 77.6 22.4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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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향

❍ 일본은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 응답자의 22.7%인 반면, 대만은 72.1%로 조사되었음.

<표 4-37-1>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 의향(일본)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22.7 77.3 

성별
남성 27.6 72.4  
여성 17.7 82.3  

연령

20대 28.5 71.5  
30대 33.6 66.4  
40대 23.2 76.8  
50대 17.0 83.0  
60대 14.1 85.9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5.6 54.4  
없음 17.0 83.0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7-2>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 의향(대만)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72.1 27.9

성별
남성 73.1 26.9
여성 71.1 28.9

연령

20대 70.9 29.1
30대 72.9 27.1
40대 65.8 34.2
50대 75.7 24.3
60대 76.2 23.8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79.2 20.8
없음 55.1 44.9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는 일본(49.4%)과 대만(48.2%)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구입하면 품질 등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직접 판매처를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가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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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구입 전용 앱을 이용할 의향이 없는 소비자 가운데 김치를 구입하거나 먹지 

않을 것이라서 의향이 없는 소비자는 일본이 31.3%, 대만이 29.2%였음.

<표 4-38-1>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일본)
단위: %

구분

비대면 방식으로 
구입하면 신뢰도가 
낮아 직접 판매처를 
방문할 것이라서

온라인쇼핑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김치를 사서 먹지 
않을 것이라서

김치를 전혀 먹지 
않을 것이라서

기타

전체 49.4 12.3 16.2 15.1 7.0 

성별
남성 49.8 12.3  17.2  15.2  5.5  
여성 49.0 12.4  15.3  15.0  8.3  

연령

20대 41.7 17.8  19.0  16.6  4.9  
30대 43.1 13.8  18.1  19.1  5.9  
40대 48.3 14.4  14.8  15.5  7.0  
50대 55.4 10.4  15.8  11.7  6.7  
60대 53.7 8.1  15.1  14.1  9.1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56.8 15.4  10.5  6.2  11.1  
없음 48.2 11.8  17.1  16.5  6.3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160명(77.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8-2>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대만)
단위: %

구분

비대면 방식으로 
구입하면 신뢰도가 
낮아 직접 판매처를 
방문할 것이라서

온라인쇼핑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서

김치를 사서 먹지 
않을 것이라서

김치를 전혀 먹지 
않을 것이라서

기타

전체 48.2 20.0 17.9 11.3 2.6

성별
남성 49.5 20.6 16.5 11.3 2.1
여성 46.9 19.4 19.4 11.2 3.1

연령

20대 62.2 16.2 13.5 8.1 0.0
30대 30.8 30.8 20.5 15.4 2.6
40대 52.8 17.0 18.9 11.3 0.0
50대 33.3 25.0 16.7 13.9 11.1
60대 63.3 10.0 20.0 6.7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7.6 21.4 17.5 10.7 2.9
없음 48.9 18.5 18.5 12.0 2.2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김치 구입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95명(27.9%)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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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발생의 영향과 향후 전망

4.1. 코로나19 발생의 영향

❍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김치 소비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전체 응답

자의 9.6%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만은 22.4%가 증가했다고 응답하

였음.

<표 4-39-1>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김치 소비량 변화(일본)
단위: %

구분 증가했음 증가하지 않았음 먹지 않음
전체 9.6 71.7 18.7 

성별
남성 9.3 72.0  18.7  
여성 9.9 71.4  18.6  

연령

20대 14.5 67.1  18.4  
30대 10.2 68.9  20.8  
40대 7.1 74.2  18.7  
50대 9.7 71.6  18.7  
60대 8.4 74.6  17.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2.1 72.8  5.0  
없음 6.5 71.5  22.0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39-2>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김치 소비량 변화(대만)
단위: %

구분 증가했음 증가하지 않았음 먹지 않음
전체 22.4 74.4 3.1

성별
남성 22.4 74.2 3.3
여성 22.4 74.6 2.9

연령

20대 13.4 82.7 3.9
30대 22.9 72.9 4.2
40대 23.2 72.9 3.9
50대 23.6 74.3 2.0
60대 28.6 69.8 1.6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8.7 69.7 1.6
없음 7.3 85.9 6.8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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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김치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는 일본(76.2%)과 대만

(47.1%) 모두 김치를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음.

<표 4-40-1> 코로나19 발생 이후 김치 소비량 증가 이유(일본)
단위: %

구분
김치의 효능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김치를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외출을 꺼리게 되는데, 
김치는 비교적 오래 

보관하여 먹을 수 있어서
기타

전체 12.8 76.2 0.4 10.6 

성별
남성 14.7 75.2  0.4  9.7  

여성 10.9 77.2  0.5  11.4  

연령

20대 8.2 79.4  1.2  11.2  
30대 14.9 76.4  0.0  8.7  
40대 12.4 76.8  0.0  10.8  
50대 13.1 76.1  0.5  10.4  
60대 14.1 73.6  0.7  11.6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19.7 76.8  0.4  3.1  
없음 10.8 76.1  0.5  12.7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김치 소비량이 증가했

다고 응답한 144명(9.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40-2> 코로나19 발생 이후 김치 소비량 증가 이유(대만)
단위: %

구분
김치의 효능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김치를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외출을 꺼리게 되는데, 
김치는 비교적 오래 

보관하여 먹을 수 있어서
기타

전체 25.5 47.1 26.1 1.3

성별
남성 28.4 48.1 23.5 0.0
여성 22.4 46.1 28.9 2.6

연령

20대 23.5 35.3 41.2 0.0
30대 42.4 36.4 21.2 0.0
40대 25.0 55.6 13.9 5.6
50대 20.0 60.0 20.0 0.0
60대 16.7 41.7 41.7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4.6 48.6 26.1 0.7
없음 33.3 33.3 26.7 6.7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김치 소비량이 증가했다

고 응답한 157명(22.4%)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해외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121

4.2. 향후 김치 소비 전망

❍ 과거 대비 최근 가정 내 김치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은 과거보다 감소

하고 있는 비중(14.7%)이 증가하고 있는 비중(14.1%)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증가하고 있는 비중(21.4%)이 감소하고 있는 비중

(6.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1-1> 과거 대비 최근 가정 내 김치 소비량 변화(일본)
단위: %

구분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음 비슷함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음 먹지 않음
전체 14.1 59.5   14.7   11.7   

성별
남성 13.1 61.4 14.1 11.4 
여성 15.0 57.5 15.4 12.1 

연령

20대 19.3 54.4 15.8 10.5 
30대 15.5 62.5 10.6 11.3 
40대 12.5 61.8 14.2 11.6 
50대 13.1 62.3 13.1 11.4 
60대 11.8 55.6 19.3 13.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4.5 64.8 8.1 2.7 
없음 11.5 58.2 16.4 14.0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41-2> 과거 대비 최근 가정 내 김치 소비량 변화(대만)
단위: %

구분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음 비슷함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음 먹지 않음
전체 21.4 70.1 6.3 2.1

성별
남성 19.9 71.2 6.6 2.2
여성 23.0 69.0 5.9 2.1

연령

20대 17.3 76.4 3.9 2.4
30대 26.4 64.6 6.9 2.1
40대 19.4 72.9 5.8 1.9
50대 23.0 65.5 8.8 2.7
60대 20.6 72.2 5.6 1.6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5.3 68.3 5.5 1.0
없음 12.2 74.6 8.3 4.9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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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응답자의 3.6%가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평균 25.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3%가 평균 36.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응답

자의 15.1%는 소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대만은 19.6%가 평균 24.89% 증가, 4.0%가 25.7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

였으며, 2.1%가 가정 내에서 김치를 소비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표 4-42-1> 가정 내 김치 소비량 전망(일본)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비 의향 없음
감소율 증가율

전체 1.3 36.25 80.0 3.6 25.72 15.1 

성별
남성 1.6  39.17 78.9 3.8 26.34 15.6 
여성 1.1  31.88 81.1 3.4 25.00 14.5 

연령

20대 0.9  20.00 79.4 3.9 38.78 15.8 
30대 0.4  20.00 79.5 5.3 23.33 14.8 
40대 0.8  33.33 80.7 3.7 22.69 14.7 
50대 0.0  - 81.7 3.5 29.00 14.9 
60대 4.0  40.36 78.7 2.0 15.00 15.3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0.7  27.50 85.6 9.7 27.72 4.0 
없음 1.5  37.22 78.6 2.1 23.40 17.8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42-2> 가정 내 김치 소비량 전망(대만)
단위: %

구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비 의향 없음
감소율 증가율

전체 4.0 25.71 74.3 19.6 24.89 2.1

성별
남성 4.4 29.06 71.2 22.2 24.73 2.2
여성 3.5 21.25 77.6 16.8 25.12 2.1

연령

20대 3.9 17.00 81.9 11.8 24.33 2.4
30대 6.3 29.44 77.8 14.6 21.29 1.4
40대 3.2 14.00 74.8 18.7 24.34 3.2
50대 3.4 25.00 64.9 29.7 27.48 2.0
60대 3.2 43.75 73.0 22.2 24.39 1.6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2.8 18.57 70.9 25.1 24.69 1.2
없음 6.8 32.86 82.4 6.3 26.77 4.4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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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

으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치의 제조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

은 자국인 일본(6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만은 한국(78.1%), 대만

(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4-43-1> 향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치 제조국가(일본)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체 35.2 1.9 63.0 0.0

성별
남성 37.9 3.4  58.6  0.0
여성 32.0 0.0  68.0  0.0

연령

20대 44.4 0.0  55.6  0.0
30대 26.7 6.7  66.7  0.0
40대 46.2 0.0  53.8  0.0
50대 30.0 0.0  70.0  0.0
60대 28.6 0.0  71.4  0.0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44.8 3.4  51.7  0.0
없음 24.0 0.0  76.0  0.0

주: 일본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1,500명 중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54명(3.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일본 소비자 조사 결과.

<표 4-43-2> 향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치 제조국가(대만)
단위: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체 78.1 2.2 2.2 17.5

성별
남성 76.3 1.3 0.0 22.5
여성 80.7 3.5 5.3 10.5

연령

20대 80.0 0.0 6.7 13.3
30대 66.7 0.0 0.0 33.3
40대 86.2 3.4 0.0 10.3
50대 81.8 2.3 2.3 13.6
60대 71.4 3.6 3.6 21.4

한국 방문
경험 여부

있음 81.5 1.6 1.6 15.3
없음 46.2 7.7 7.7 38.5

주: 대만에서 김치를 알고 있는 가정 내 식품 주 구입자 700명 중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과제 2020년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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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5

1. 요약

❍ 김치산업은 배추, 무, 마늘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로서 주요 농산

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국민 소득 증가, 맞벌이 증가,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확대, 식생활 패턴 변

화 등으로 김치를 사먹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상품김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김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

으로 상품김치 시장의 성장도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국내 김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새

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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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소비자의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여 상품김치 

시장 확대와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한국·일

본·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음.

1.1. 국내 소비자의 김치 소비 행태 및 인식

❍ 국내 소비자의 2019년 기준 일주일간 가정 내 김치 섭취 횟수는 평균 7.37회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와 응답자의 가구원 전체 가운데 2.8%는 집에

서 김치를 전혀 먹지 않고, 4.4%는 매끼마다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김치를 전혀 먹지 않는 이유는 김치를 좋아하지 않아서(48.0%),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해서(34.0%) 순이었으며, 6.0%가 나트륨(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김치를 먹지 않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나 질

병 관련 이유보다는 선호와 관련된 이유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집에서 김치를 먹는 소비자가 2019년에 먹은 배추김치와 기타 김치

의 비중은 배추김치가 72.1%,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가 27.9%였음.

❍ 최근 5년간 가정 내 김치 섭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섭취량이 비슷하다고 응

답한 비중이 55.8%로 가장 높았고, 감소하는 추세라고 응답한 비중이 35.2%

를 차지하였음. 9.0%는 가정 내 김치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응답함.

-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의 경우,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7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가

(2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5.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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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의 맛과 관련하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보통 이상

의 매운맛(5점 만점에 3.14점)과 덜 숙성되고(2.91점) 덜 짠(2.72점) 배추김

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대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맵고(3.39점), 짜고(3.09점), 숙성된

(3.09점) 배추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배추

김치 맛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국내 소비자들은 직접 담근 배추김치(39.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주위로부터 얻은 김치(37.9%), 시판용 배추김치(22.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김치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9.5%가 

배추김치와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에 대한 선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21.6%가 배추김치보다 배추김치 이외의 기타 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응답자의 8.9%는 다른 종류의 김치보다 배

추김치를 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국내 소비자의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은 가족, 친척, 지인 등 주위로부터 김

치를 얻는 비중이 51.3%로 가장 높고, 시판용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48.5%)

이 직접 담그는 비중(3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2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

으며,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어려워서(18.5%), 김치를 담그는 

것이 귀찮아서(16.6%), 김치를 담글 줄 몰라서(16.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응답자의 85.3%가 2019년에 배추김

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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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시판용 배추김치를 구입하는 빈도는 2~3개월에 

1회(35.6%), 1개월에 1회(30.4%)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구매하는 

시판용 배추김치의 중량은 2kg 이하가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포기김치 형태로 포장된 제품을 주로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68.1%로 가장 많았지만, 20대의 경우 포장된 포기김치

(42.4%)보다 썰어서 포장된 김치(54.5%)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판용 배추김치의 주요 구입 경로는 온라인 쇼핑몰(31.4%), 대형마트

(27.1%), 반찬 전문점(14.1%), 홈쇼핑 채널(10.7%) 순이었음. 

-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주된 고려사항은 맛(29.6%), 가격(23.5%), 원산

지(16.9%), 위생/안전성(12.4%), 제조사명(10.5%), 품질 인증(5.2%), 화

학조미료 첨가 여부(2.0%) 순이었음.

❍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배추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의 원

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71.3%인 것으로 조사됨.

-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소비자 가운데 국내산 시판용 배추

김치 제조 시 모든 원부재료가 국내산이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일부 원부재료는 외국산이어도 무방하

다고 응답한 비중은 44.7%였음. 모든 원부재료가 외국산이어도 무방하다

고 응답한 비중은 2.5%를 차지함.

- 국내에서 제조된 시판용 배추김치의 일부 원재료는 외국산이어도 무방하

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외국산이어도 무방한 원부재료를 조사한 

결과, 고춧가루·건고추(36.3%), 소금 이외의 기타 조미료(29.2%), 곡류

(28.9%), 마늘·생강·파 등 양념채소(28.3%), 소금(21.2%) 순으로 높게 조

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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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61.9%는 향후 가정 내에 김치를 조달하기 위해 시판용 배추김치를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위로부터 얻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는 전체의 47.7%였음. 직접 담글 예정인 소비자는 36.7%였으며, 집에서는 

김치를 먹지 않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1%로 나타남.

- 현재와 비교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34.7%였으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10.0%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위로부터 얻어서 먹는 김치의 비중이 감

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2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3.9%를 차지하였음. 반면,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는 

29.8%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소비자의 90.6%는 향후 외국산 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

으며, 가장 큰 이유는 국내산보다 위생 등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77.3%)

이고, 국내산보다 맛이 없어서(17.7%)가 두 번째로 큰 이유라고 응답하였음. 

반면, 향후 외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국내

산 김치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9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전통식품품질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 유기가공식품인증, 안전관리인증(HA-

CCP), 가공식품표준화(KS)인증 등의 인증표시가 배추김치 구입에 영향을 미

치는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4점으로 나타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3.84점)보다 여성(4.01점)이 인증표시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증표시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고, 1인 가구(3.76점)보

다 2인 이상 가구(4.02점)가 인증표시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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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용 배추김치에 도입이 필요한 표시제도는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가 

5점 만점에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4.29점), 매운맛 등급 표시(4.12점), 영양 표시(4.09점), 지리적 표시(3.85

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이 맛과 관련된 표시제도 도입의 필요

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표시제도별 도입에 따른 향후 배추김치 구입 의향은 pH 변화에 따른 숙

성도 표시가 부착되면 배추김치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9.0%로 가장 높았고,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86.9%), 매운맛 등

급 표시(85.9%), 영양 표시(82.7%), 지리적 표시(76.7%) 순으로 높게 나

타남.

- 위와 같은 표시제도 도입 시 71.5%의 소비자가 배추김치를 추가적으로 구

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현재 구입량의 28.95%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1~8월

의 식품 및 외식 소비 지출액 규모 변화를 조사한 결과, 농축수산물, 가공식

품, 가정간편식(HMR), 시판용 김치, 외식, 배달/테이크아웃 중 배달/테이크

아웃 지출이 평균 6.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가정간편식(HMR)과 가공식품 지출액이 각각 4.66%, 4.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시판용 김치 지출액은 평균 1.73%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 배추김치를 포함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 2019년

의 동기와 비교하여 2020년 1~8월에 구입한 식품의 온라인 구입 비중은 

30.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판용 배추김치의 온라인 구입 비

중은 25.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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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 소비자의 김치 소비 행태 및 인식

❍ 일본 소비자의 94.1%, 대만 소비자의 99.0%가 김치 섭취 경험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일본 소비자의 74.8%, 대만 소비자의 94.0%가 김치를 이용

한 음식의 섭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치와 김치를 이용한 음식 중 일본과 대만 소비자 모두 김치를 이용한 음식

(19.3%, 15.4%)보다 김치(41.9%, 35.4%)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조국가별 상품김치의 섭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산(일

본산) 김치의 섭취 경험이 있는 비중이 94.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한

국산(48.7%) 비중이 높게 나타남. 대만은 한국산(82.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자국산(대만산)이 76.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가장 맛이 좋았던 김치의 제조국가는 일본의 경우 자국인 일본(44.8%)이

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26.9%), 중국(19.8%), 대

만(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만의 경우 한국(43.7%)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자국인 대만(40.4%), 일본(10.4%), 중국(5.5%) 순이었음.

❍ 과거 대비 최근 가정 내 김치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은 과거보다 감소

하고 있는 비중(14.7%)이 증가하고 있는 비중(14.1%)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증가하고 있는 비중(21.4%)이 감소하고 있는 비중

(6.3%)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 응답자의 3.6%가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평균 25.7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3%가 평균 36.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응답자의 15.1%는 소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대만은 19.6%가 평균 24.89% 증가, 4.0%가 25.71%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며, 2.1%가 가정 내에서 김치를 소비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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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

상으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치의 제조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자국인 일본(6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만은 한국(78.1%), 

대만(17.5%)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일본의 경우 김치를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86.3%를 차지하였으며, 

대만은 89.9%를 차지하였음. 

- 배추김치 구입 시 일본과 대만 모두 맛(50.3%, 41.8%)과 가격(29.0%, 

17.4%)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배추김치의 맛은 일본의 경우 매운맛이 5점 만점에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짠맛(3.02점), 단맛(2.93점), 신맛(2.8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맵고 짠 정도는 보통 이상의 맛을 선호하는 반면, 시고 단 정

도는 그렇지 않은 맛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대만은 매운맛

(3.65점), 신맛(3.54점), 단맛(3.32점), 짠맛(3.21점) 순으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나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극적인 맛의 배추김치를 선호하며, 

숙성된 배추김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이 구입했던 순서대로 배추김치의 제조국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

우 자국산(일본산)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만은 한국산(37.9%)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입 이유를 조

사한 결과, 일본은 맛있어서(50.4%), 김치가 한국의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4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만은 김치가 한국의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46.6%), 맛있어서(42.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국산 배추김치를 재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일본의 경우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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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90.8%를 차지하였음.

-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속성별 만족도는 일본의 경우 맛이 5점 만점에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영양(3.66점), 품질(3.63점), 

가격(3.59점), 포장상태/용기(3.50점), 위생/안전성(3.3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만의 경우 한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만족도가 맛(4.10점), 품질(4.07점), 

위생/안전성(3.99점), 포장상태/용기(3.95점), 영양(3.83점), 가격(3.40

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각종 표시제도의 도입이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본과 대만 모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

답하였음.

- 일본은 매운맛 등급 표시(3.53점),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3.32점), 

영양 표시(3.26점), 지리적 표시(3.22점),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

(3.16점) 순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대만은 짠맛(나트륨 함량) 등급 표시(3.86점), 영양 표시(3.82점), 매운맛 

등급 표시(3.72점), 지리적 표시(3.60점),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

(3.59점) 순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이 표시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경험이 없

는 소비자보다 표시제도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표시제도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일본은 9.7%가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

였으며, 대만은 43.3%가 추가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본에 비해 4

배 이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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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제도 도입 시 한국산 배추김치 구입 금액에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일본은 응답자 전체의 28.1%가 평균 423.63엔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만은 49.0%가 67.06달러

(TWD)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의 김치 소비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일본은 9.6%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만은 22.4%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김치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는 일본(76.2%)과 대만

(47.1%) 모두 김치를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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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이상의 김치에 대한 국내외 소비 행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김치 시장 

확대와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 소비자의 최근 5년간 가정 내 김치 섭취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섭취량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중(55.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감소하는 추

세라고 응답한 비중이 35.2%를 차지하였으며,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 또

한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70.0%) 다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 소비자(24.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향후 가정 내 김치 소비량이 감

소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조달 방법별로 살펴보면, 현재와 비교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김

치를 직접 담그는 비중과 주위로부터 얻어서 먹는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

상한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보다 많았던 반면, 가정 내에

서 소비하는 김치를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

(29.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9.1%)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판용 배추김치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김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산물 수요 확대를 통해 농업의 유지·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서도 시장 여건·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차별화, 신시

장 개척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

함. 국민 소득 증가, 식생활 행태 변화 등으로 식품 소비의 다양화, 소형화, 간

편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품김치 시장도 이러한 식품 소비 트렌드

의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차별화가 필요함.

- 소비자의 김치 소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추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

고 있지만, 기타김치 선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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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다양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국내 소비자들은 시판용 배추김치 구입 시 대체로 2kg 이하(51.7%)의 포

기김치 형태로 포장된 제품(68.1%)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 가구와 젊은 연령층의 경우 소비의 간편성을 제고한 썰어서 포장된 김

치, 소포장·소용량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나타남.

❍ 한편,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인증은 제품 차별화와 품질 제고의 수단인 동시

에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음. 특히 국내외 소비자 조사에서 표시·인증이 소비자의 상품김치 구입 의

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요자 중심의 표시·인증 제도

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시판용 배추김치에 도입이 필요한 표시제도는 국내의 경우, 짠맛 등급(나

트륨 함량) 표시(5점 만점에 4.35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4.29점), 매운맛 등급 표시(4.12점), 영양 표시(4.09점), 

지리적 표시(3.8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해외의 경우 일본은 매운맛 등급 표시(3.53점),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

시(3.32점), 영양 표시(3.26점), 지리적 표시(3.22점), 짠맛 등급(나트륨 

함량) 표시(3.16점) 순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대만은 짠맛

(나트륨 함량) 등급 표시(3.86점), 영양 표시(3.82점), 매운맛 등급 표시

(3.72점), 지리적 표시(3.60점), pH 변화에 따른 숙성도 표시(3.59점) 순

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위와 같은 표시제도 도입 시 71.5%의 국내 소비자가 배추김치를 추가

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적으로 현재 구입량의 

28.95%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본과 대만 모

두 표시제도 도입이 배추김치 구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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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제도 도입 시 일본은 9.7%, 대만은 43.3%가 한국산 배추김치를 추가

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인구 규모 축소,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김치산

업 발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품김치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김치에 관한 관

심이 커지고,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중장기적으

로 이어가고, 이를 통해 김치 제조업체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원료 수요를 확

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김치 소비량은 9.6% 증가했으며, 대만은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코

로나19 발생 이후에 김치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는 일본(76.2%)과 대만

(47.1%) 모두 김치를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음.





참고문헌❙   141

 

 

황윤재·박기환·박시현. 2020.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R9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문헌





국
내
외 

소
비
자 

김
치 

소
비 

실
태
와 

인
식 

조
사 

결
과

www.krei.re.kr

국내외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 한국·일본·대만을 중심으로

R
 9

0
0
 연

구
자

료
-
1
 l 2

0
2
0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표지
	머리말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추진 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설문조사 개요 및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
	1. 설문조사 개요
	2.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

	제3장 국내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1. 가정 내 김치 조달 방법 및 섭취 실태
	2. 수입 김치에 대한 인식
	3. 김치 선호도와 의향
	4. 코로나19 발생의 영향과 향후 전망

	제4장 해외 소비자 김치 소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
	1. 김치 인지 수준과 섭취 경험
	2. 김치 구입 실태와 만족도
	3. 김치 선호도와 의향
	4. 코로나19 발생의 영향과 향후 전망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