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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질병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ASF와 COVID-19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범진우

동물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

살처분, 이동 및 물류 제한 등 수급에 영향을 주며, 인간 감염병인 코로

나19(COVID-19)는 소비자의 생활 패턴 및 소비 심리에 영향을 주어 돼

지고기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턱벡터자기회귀모형(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VECM)과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네이버(NAVER) 뉴스에서 크롤링

을 이용하여 COVID-19와 관련된 뉴스들을 수집하고, 감성 분석을 통해

이를 시계열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COVID-19 관련 감성지수, 삼겹살의

소비자가격, ASF 발생 농가의 돼지 살처분 두수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

였으며, 질병의 여부에 따라 총 3개의 Model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과 Model 2는 각각 ASF와 COVID-19의 영향을 고려한

TVEC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Model 3은 ASF와 COVID-19 두 질병

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VEC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VECM을 추정하기 전에 문턱효과

(Threshold Effect)의 존재와 개수를 확인해야 하는데, ASF만을 고려한

Model 1에서는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 이용되지 않았다. 반

면, COVID-19만을 고려한 Model 2에서는 2개의 문턱효과가 존재하여 3

개의 regime으로 나뉘어졌다. regime 1과 2에서는 COVID-19 부정 기사

수가 돼지고기 소비자가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SF와 COVID-19 두 질병을 모두 고려한 Model 3의 VECM과 충격반

응함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SF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음(-)

의 영향을, COVID-19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

며, 계수의 절대값은 COVID-19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ASF에 대

한 소비자의 심리 위축의 영향보다, COVID-19가 주는 불안감 및 두려

움 등의 부정적인 심리로 인한 소비자의 생활 패턴 및 소비 심리 변화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SF와 COVID-19 기간 동안 질병이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SF 및 COVID-19 단일의 영향만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두 질병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유사한 질병 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COVID-19), 감성 분석,

VECM, TVECM

학 번 : 2020-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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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세계 육류 소비는 2030년까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육

류 생산량도 사육두수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외교부, 2021; 2022). 이러한 추세는 우리

나라의 육류 소비량 증가와도 일치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은 연간 약 3%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56.1

kg을 기록하였다. 이는 2000년도 1인당 육류 소비량 31.9kg 대비 75.6%

증가한 수치이다(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1). 특히,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2021년 기준 1

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7.6kg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전체 육류 소비량

의 46.3%를 차지한다.

이렇듯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로, 중요한 동

물성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는 꾸준히 증

가하는 소비 추세를 보이며 육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의 변동은 양돈 시장 전반에 영향

을 끼친다. 특히,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동물

전염병 및 인간 감염병의 발생이다. 돼지와 관련된 동물 전염병이 발생

하면 돼지고기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상

승하게 된다. 인간 감염병 발생 시에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 패턴

및 심리가 변화하여 육류 수요가 변화하게 되며, 이는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안정적인 육류 가격수준의 유지는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

해 중요하다. 육류 가격의 급격한 변화는 농가,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1) http://www.kmta.or.kr/kr/data/stats_spend.php



경제주체 및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인 경영 및 장기적인 생산 방향성 설정을 어렵게 하고,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주체의 경우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소비시장에서 비

교적 높고 경직된 시장가격을 설정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높고 경직

된 시장가격 형성은 유통 및 판매 업체와 소비자간의 거래성사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의 가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돈 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김포, 연천, 강화 등 경기 및 인천 지역으로 퍼져나가며

양돈농가에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여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인접 지역 돼지들을 대상으로 정부 수매 및 살처분을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돼지 살처분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인 공급량 감소로 인해 돼지

고기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ASF 발생 직후,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제일 높은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2019년 9월 30일 21,858원/kg에서 2019년 10월 23일

17,638원/kg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

영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SF가 발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COVID-19가 발

병하였다. COVID-19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삼겹살의 소비자가격은 2020

년 1월 20일 16,798원/kg에서 2020년 5월 20일 22,271월/kg으로 점진적

으로 증가하였다.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되

었으며, 이후 인접국가로 전파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

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인 팬데믹으로 이어졌다.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 행정, 산업, 교육,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들이 마

비될 만큼 거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 산업 분야들에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COVID-19라는

사회적 위험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와 정부의 사회



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와 구매 행태에 영향을 주

었다. 이로 인해, 감염 위험이 큰 마트 방문과 외식이 감소하였으며, 가

정 내에서의 소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신선도와

품질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모

바일, 홈쇼핑과 같은 온라인 쇼핑 비중이 증가하였다(이재호, 2021).

위와 같이, ASF와 COVID-19의 발병은 양돈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ASF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수요 감소 및 농가의 단

기적 출하가 증가하는 등 축산물의 불안정한 수급 변화 현상을 초래하였

다. COVID-19의 경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및 구매 행태에 영향을 주

어, 돼지고기 수요의 변화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ASF

및 COVID-19의 발병은 돼지고기의 가격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동물 전염병인 ASF와

인간 감염병인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끼치는 영향을 복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미래의 비슷한 상황

에 대비하고, 농가, 유통자 그리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살처분 등에 의해 수급에 영향을 주는 동물 전염병

인 ASF와 소비자의 소비 심리 및 패턴에 영향을 주는 인간 감염병인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알아보

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축산물 수급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가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응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대

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그 결과로 소비자를 보다 정보에 기반한

소비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네이버 뉴스에서 크롤링을 이용하



여 COVID-19와 관련된 뉴스들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뉴스들은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분석에 알맞게 정제 후 감성 분석을 이용하여 COVID-19

와 관련된 뉴스의 감성을 판별하고, 정성적 데이터를 정량화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크롤링과 감성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감성과 의견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

과 간편한 절차로 수집·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ASF와 COVID-19 발병

이후의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과 ASF 발생 농가의 돼지 살처분 수를

자료로 구축하였다.

분석 단계에서는 ASF와 COVID-19 각각의 변수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사이에 문턱효과(Threshold Effect)의 존재 여부를 검정한다. 문턱

(Threshold)이 존재한다면, 문턱변수 값으로 설정한 ASF와 COVID-19

변수를 기준으로 나뉘어진 영역을 통해 각 변수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에 미치는 영향을 구간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턱벡터오차수정모형(Threshold Vecor Error Correction Model, TVEC

M)을 적용한다. TVECM은 두 변수 간에 비선형 관계를 포착하는 데 유

용한 방법론으로, 특정 문턱값을 기준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여러 구간으

로 나뉘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다. 따라서 ASF와 COVID-19의 문턱변

수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끼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이면, 소비자가격에

대해 ASF와 COVID-19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간별로 이해할 수 있

게 된다.

더 나아가, 동기간에 발병한 ASF와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자가

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VECM은 시계열 데

이터의 동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데, 오차수정항(Error Corr

ection Term, ECM)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간의 장기적인 균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ASF와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파악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감성 분석

및 질병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를 다루고 있으며 국

내 ASF와 COVID-19 발생에 대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장 산업 현황 및 전염·감염병에서는 전

체적인 양돈 산업의 현황과 ASF와 COVID-19의 발생 현황을 다루고 있

다. 제4장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분석에 이용하는 감성 분석과 시계열 분

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대

한 내용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실증분석으로 분석을 진행하고 추정된

결과를 해석하였고,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1. 감성분석을 활용한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순병민 외(2022)는 육류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감성분석을 이용하여 ASF에 대한 감성지수를 산출 후, 가축

질병에 대한 뉴스감성이 육류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비대칭 ARDL(Autor

egressive Distributed Lag)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SF

는 돼지고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체관계에 있는

쇠고기와 닭고기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

다. 또한, 돼지고기와 쇠고기 가격은 ASF에 대한 긍정 감성이 부정 감

성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닭고기 가격은 긍정과 부정 감성에 유

사한 반응을 나타냈다. 따라서 ASF에 대한 뉴스감성이 육류시장에 비대

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민 외(2022)는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감성분석을 통해 양파 관련 기사에서 감성지수를 추출하여,

6-8월의 양파 감성지수를 재배면적 함수의 변수로 활용하여 양파 수급

모형을 구축하고 시나리오 분석 및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

과에 따르면, 8월의 감성지수는 재배면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성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함수의 추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RMSE 값이 작게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된

양파 수급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감성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2021년에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2020년 대비 16.6% 감소하고, 소비량은

14% 감소하였다. 또한, 도매가격은 38.3% 상승하였다. 이로부터 감성지

수의 하락이 농가의 재배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양파 수급 구

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형철 외(2022)

는 국내에 ASF 발생 시기 전후 뉴스 및 SNS가 돼지고기 소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관련 뉴스 및 SNS의 빈도와 감성



이 돼지고기 구매액에 미친 영향을 위계적선형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돼지고기 관련 뉴스 빈도가 증가할수록 삼겹살 구매액

에 음(-)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했으며, 특히 뉴스 내용이 부정적일 때

영향이 더 큰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돼지고기 관련 SNS의 빈도가 증

가할수록 삼겹살 구매액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했으며, 특히 SN

S에서 언급된 내용이 긍정적일 때 그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2. 가축전염병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가축전염병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에

서 많이 다뤄졌다. 먼저 해외 연구를 보면, Leeming and Turner(2004)는

1996년 영국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육류 가격

변화를 OLS, 2-SLS, 3-SLS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결

과 중 하나는 소고기와 양고기 사이에 상당한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고, 광우병 발생에 따라 소고기 가격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양고기

가격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Lloyd et al.(2006)

은 영국의 광우병 사태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소고기 도매,

소매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결과로는 산지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영향을

받았고, 시장 내에 시장지배력이 존재 시 광우병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Schlenker and Villas-

Boas(2008)은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후 소비자와 시

장의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위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발표된 광우병의 정보와,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인 오프라 윈

프리(Oprah Winfrey) TV 쇼에서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알렸

을 때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광우

병이 처음 발생한 시기는 2003년이지만 그보다 7년 전에 오프라 윈프리

TV 쇼에서 광우병에 관한 심각성에 대한 정보만을 알렸을 뿐인데, 소고



기의 선물 가격이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보다 50% 이상 더 떨어졌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로 인해 식품의 유해한 정보만으로도 소비자

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해 선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이 축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국내 연구들은 다수 있

다. 김민경·구경민(2013)는 돼지 구제역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에 따른 한

돈시장에서 유통단계별(산지, 도매, 소매) 돼지고기 가격간의 장·단기별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ECM에서

산지가격은 장기적으로 도매가격과 양(+)의 관계를, 소매가격과는 음(-)

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구제역의 영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음(-)의

영향으로 가격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균형관계

를 나타냈으며, 구제역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규 외(2015)

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구조적 측면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감

염병을 고려하여 육계시장의 유통단계별 육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벡

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균형 하에서 각

유통단계별 육계 가격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

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소비자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유통단계별 육계가

격은 도매가격을 통해 장기균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OVID-19가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서홍석 외(2020)는 COVID-19 발생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AMO(KREI-Korea Agricultural Simu

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시나리오1(국내는

6월 말 이후 안정, 국외 확산은 지속), 시나리오2(국내 및 국외 확산이

연간지속), 시나리오3(국내 및 국외 확산은 지속되나 수출량 증가폭 제

한)의 총 3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

국 농업부문의 생산액은 기준전망치(베이스라인)보다 0.4~1.0% 감소하였

다. 그중 화훼류 생산액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가금류, 채소류, 곡물류



순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육류와 과실류는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황성

보 외(2020)는 COVID-19가 농협공판장의 국산 농산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OVID-19 발생 후

도매시장에 있는 농협공판장은 거래물량이 15.8% 감소하고, 산지공판장

은 22.8%, 전체적으로는 16.9%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김인

석(2020)은 COVID-19가 한·육우 농가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행하였다. 한·육우 농업생산

액과 인력 수요는 직접적인 공급 측 변동이 없으면 감소하고, 공급 측

충격이 비관적 경기 전망과 동반될 경우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송민주(2022)는 COVID-19 기간 동안 COVID-19가 축산물 중 쇠고기,

돼지고기의 산지·도매·소매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문턱회귀모형

(Threshold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코로나19를 외부요인으

로 설정하여 COVID-19 일일확진자수를 COVID-19 변수로 고려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문턱값은 COVID-19 이후의 시점에서 발생하

였으며, 돼지고기 산지가격을 제외한 COVID-19 발생 이후 축산물 가격

에서 구조변화가 일어났고, 기간 내 축산물 가격이 비선형을 띈다는 결

과를 나타냈다. 쇠고기 가격 모형에서는 소득 대체 변수인 선행종합지수

가 유의한 계수로 분석되었으며, 돼지고기의 경우 돼지 소비량을 나타내

는 도축두수가 유의한 계수로 분석되었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현대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계 및 분석 도구로 부상하였으며,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학적 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중 하나인 감성 분석을 이용한다. 감성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전통적인 설문 조사와 달리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소비자의 반응 및 의견을 수집·분석이 가



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뉴스, 인터넷, 신문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질병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위와 같은 정보에 대

한 접촉은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매일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며, 그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빅데이

터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이전에 처리하기 힘들었던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하나인 감성분석은

1999년 Marti Hearst에 의해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Text Data Mining)’

에 대해 소개한 이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Hearst, 1999).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과 견해에 영향을 주는 언론 보도의 감성

을 판별하여 변수로 활용해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는 돼지고기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순병민 외(2022), 송민주(2022)의 연구들은 ASF 또는

COVID-19와 같은 단일 질병의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간 감염병과 동물 전염병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비자가격

동향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놓칠 수 있는 질

병 간의 중요한 상호 작용 및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와 같이 복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살처분, 운송 제한 등의 돼지

고기 수급에 영향을 주는 동물 전염병인 ASF와 소비자의 소비 구조 및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주는 인감 전염병인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

자가격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및 방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향후 유사한 질병 발생 시에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

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통합적이며 다각적

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해 더욱 심도 있고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있다.



제3장 양돈 산업 및 질병 현황

제1절 양돈 산업 현황

우리나라 축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의 증대

와 더불어 축산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업 총생산액은 2016년 47조 5,960억 원, 2018년 50조 510억 원, 2020

년 50조 1,730억 원, 2021년 59조 2,17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 축산업의 생산액 또한 19조 2,290억 원, 19조

7,300억 원, 20조 3,470억 원, 24조 5,75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농

림축산식품부, 2022).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에

조금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41.5%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2’)

돼지 생산액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8조 4,790억 원이며 이는 축산업

생산액의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돼지 생산액은 꾸준

히 증가하여 2016년 6조 7,570억 원, 2018년 7조 1,190억 원, 2020년 7조

연도 농업 총 생산액(원) 축산업 총 생산액(원) 비중(%)

2016 47조 5,960억 19조 2,290억 40.4

2018 50조 510억 19조 7,300억 39.4

2020 50조 1,730억 20조 3,470억 40.6

2021 59조 2,170억 24조 5,750억 41.5

<표 3-1>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1,178억 원, 2021년 8조 4,790억 원으로 농업 생산액 중 단일 품목으로도

미곡에 이어 가장 큰 산업이다. 2021년 돼지 생산액은 도축량 증가와 코

로나 특수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추정

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2’)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2000년 1분기 기준 7,886천 두에서 돼지고기 수

요 증가로 인해 2023년 11,111천 두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장수는 2000년 24,239호에서 2023년

5,822호로 크게 감소하였다(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가장 큰 이유는 국제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 시장 개방화로 인한 축산물 수입 증가 등 여러 이

유로 인해 소규모 농가는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의 지속적인 기업화 및 규모화 등의 진행이 한 부분

을 차지한다.

구 분
2016 2018 2020 2021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돼지 6,757 35.1 7,119 36.1 7,178 35.3 8,479 34.5

한육우 5,057 23.3 5,092 25.8 5,992 29.4 7,232 29.4

닭 1,999 10.4 2,259 11.4 2,027 9.7 2,274 9.3

<표 3-2> 주요 축종별 생산액 및 축산업 내 비중

단위: 십억 원, %



출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돼지고기 전체소비량과 1인당 소비량은 <그림 3-1>, <그림 3-2>에

연도별 추이로 도식화하였다. 돼지고기 소비량은 1995년도부터 2021년까

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돼지고기 전체소비량은 1,466,000

톤, 1인당 소비량은 27.6kg이며, 2000년 대비 각각 연평균 2.26%, 2.38%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 수준의 향상 및 물가 상승과 함께 돼지

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증가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구분

2000년

1분기

2010년

1분기

2015년

1분기

2020년

1분기

2023년

1분기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농장수 마리수

전체 24,239 7,886 7,796 9,767 4,946 9,971 6,192 11,208 5,822 11,111

1,000 미만 22,027 3,295 4,620 1,318 2,177 918 2,798 988 2,495 888

1,000~5,000 2,102 3,614 2,901 5,825 2,383 5,232 2,998 6,526 2,924 6,438

5,000~10,000 76 517 194 1,312 272 1,811 299 2,018 300 2,044

10,000 이상 34 458 81 1,312 114 2,008 98 1,676 103 1,740

<표 3-3> 돼지 사육규모별 농장수 및 마리수

단위: 호, 천 두



출처: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그림 3-1> 연도별 돼지고기 전체 소비량

단위: 톤

출처: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그림 3-2> 연도별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

단위: kg



제2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ASF는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

성질병으로 숙주는 돼지과 동물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 돼지 전염병이

다. ASF는 돼지과 외에는 잘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다 하더라도 그 개체

한테 무해하지만 다른 개체의 몸에 붙어서 전파될 수 있다. ASF는 바이

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잠복기를 거쳐 증상 발병 시 보통 10일 이내 폐사

하는 감염병이다(농림축산검역본부2)).

ASF는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1957년 포르투갈령 앙골

라에서 출발한 선박에 의해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처음 유입되었다. 이후

1960년에는 스페인, 1964년에는 프랑스, 1985년에는 벨기에, 1986년에는

네덜란드 등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후 2007년 조

지아에서 아프리카를 경유한 선박의 잔반을 돼지고기에 먹이면서 발병되

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전파된 후 지속해서 발생하였고, 잇따라 중국

동남아 등지로 확산되었다(환경부3)). 이 질병은 농가와 돼지 산업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며, 돼지뿐만 아니라 야생 돼지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및 규제 조

치를 시행하고 있다. 돼지 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

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며, 국경을 넘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

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에서는 A

SF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하는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

으며, 국내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2호에 의해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의하면, 5개 대륙(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

럽, 오세아니아) 모두에서 ASF이 발생하고 있다. 5개 대륙 중 유럽에서

의 발생이 확연하게 많고, 그 뒤를 이어 아시아에서의 발생량이 많다.

주1: 2023년 5월 30일 기준

2)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africa_pig_fever.jsp
3) https://me.go.kr/niwdc/web/index.do?menuId=17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africa_pig_fever.jsp
https://me.go.kr/niwdc/web/index.do?menuId=17


출처: WAHIS 홈페이지

ASF의 국내 대응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을 따른다. 먼저

ASF 발병 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로 하고 방역대책상황

실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개소된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 별로 방역대

책본부 및 방역상황실이 설치된다.

201는년 9월 17일 경기도 파주 연다산동에 위치한 농가에서 최초로

ASF이 발병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9월 17일 ASF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고, 전국 돼지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의 모든 돼지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Standstill)을 실시하였다. 이후 파주, 연천, 강화 등 인접지역과 김포 지

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발생 농장 기준 3km 이내 농장의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 하였다. 또한 ASF의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관리 지역을 대

상으로 정부 수매 및 집중 소독 등의 조치와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바이러스 오염 해소를 위해 항공방제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양성 개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2023년 3월 31일

구분 발생건수 발생두수 폐사두수

아프리카 3,769 655,149 722,612

아메리카 278 9,977 18,976

아시아 13,528 522,118 5,652,208

유럽 58,991 1,634,609 3,766,811

오세아니아 4 500 397

<표 3-4> 세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기준 총 35건 발생하였고, 총 110,812두가 살처분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20234)).

일시적인 돼지 살처분 증가로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었으며, 이로 인

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급의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의

심각한 위축을 시사한다.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으면 ASF로부터 인

체에 무해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으

며,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3절 코로나19(COVID-19) 발생 현황

COVID-19는 SARS-CoV-2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

는 감염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

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9일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

면서 병원체를 확인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증가되자,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하였다. 2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COVID-19’이라고 명명하였으며, CO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를 의미

하고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병(Disease)을 의미하며, 숫자 19는

발병 연도를 의미한다.

COVID-19는 발병 초기 중국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한국 등

인접국가로 전파되었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2020년 3월 11

일 WHO에서 COVID-19에 대하여 전 세계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

을 선언하였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1968년에 발병한 홍콩독감과

2009년 발병한 신종플루 이후 세 번째 팬데믹 선언에 해당한다. WHO는

2020년 5월 13일에 지역 사회에 주기적이고 장기간 발병할 수 있는 주기

4) https://www.mafra.go.kr/FMD-AI2/2145/subview.do

https://www.mafra.go.kr/FMD-AI2/2145/subview.do


적 발병인 엔데믹을 추가 선언하였다.

주1: 지역별 2020년 0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

주2: 2023년 3월 31일 00시 기준

출처: 질병관리청

국내 COVID-19 발생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행 시점에 따라 기

시 도 명 확진환자 사망자

서울 5,983,825 6,377

부산 1,830,042 2,817

대구 1,346,132 1,991

인천 1,788,080 1,891

광주 896,742 822

대전 898,486 945

울산 658,417 531

세종 244,561 56

경기 8,326,166 8,364

강원 904,648 1,318

충북 966,347 1,034

충남 1,245,951 1,566

전북 1,034,547 1,220

전남 1,007,018 989

경북 1,412,718 2,090

경남 1,846,082 1,946

제주 391,212 272

검역 17,749 16

총합 30,800,723 34,245

<표 3-5> COVID-19 지역별 확진자 현황

단위: 명



수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기는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

한 중국 여성을 통해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구와 경북을 시

작으로 전국적인 집단발생이 시작된 제1차 유행(2월부터 5월)을 포함하

는 2020년 8월 11일까지이다. 제2기는 2020년 8월 12일부터 11월 12일이

며, 수도권 종교시설 및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집단발생이 시작된 제2

차 유행(8월부터 11월)을 포함한다. 제3기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

년 7월 6일이며, 병원 및 요양시설, 종교시설, 교정시설 등 집단 거주시

설의 전국적 집단발생이 시작된 제3차 유행(2020년 11월 ~ 2021년 1월)

을 포함한다. 제4기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2년 1월 19일이며, 델타형

변이 우점화, 오미크론형 변이 출현 및 확산이 시작된 제4차 유행을 포

함한다. 제5차 유행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며, 국내에 오미

크론 변이(BA.1, BA.2)가 유입되고 우세종이 되었다. 제5차 유행을 1차

오미크론 대유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5차 유행은 누적 확진자 수

1,500만 명이 넘었으며, 일일 확진자 수 최초 1만 명 단위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중 가장 큰 규모의 확산이다. 제6차 유행은 2022년 7월부

터 2022년 9월까지이며, 제5차 유행에서 등장한 오미크론이 변형된 형태

이므로 제2차 오미크론 대유행이라고한다. 우세종이였던 오미크론 BA.1

과 BA.2가 BA.4와 BA.5로 변이하면서 등장하였으며, 홍역보다도 더 강

한 전파력을 가졌다. 제7차 유행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이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 증가세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COVID-19는 전 세계의 모든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

농업 및 축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여행 제한과 이동

제한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농업과

축산업의 노동력이 부족해져 작물의 수확이나 축산물의 가공 등에 어려

움을 겪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b). 또한 물류 문제와 이동 제한으

로 인해 농산물 및 축산물의 공급망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의 공급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

을 증가시켰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및 구매 행태도 크게 변화했다.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외식보다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레스토랑과 카페 등의 폐업 및

학교 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위와 같은 장소들에서 소비되던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은 마트 및 백화점과 같은 오프

라인 쇼핑보다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도 증가하였다. 이는 농·축산업에 새로운 판매 채

널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 적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 계기가 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a).

제4절 돼지고기 가격 현황

돼지고기 가격의 형성 요인은 크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조절과 환경

적 요인에 의한 변동으로 볼 수 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도축 물량

의 증감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축 두수의 감소는 공급이 감소

함을 뜻하며, 이는 양돈 시장 및 관련 산업이 축소됨으로써 돼지고기 가

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량의 증감도 같은 양상을 띄게 된다. 환경

적 요인에 의한 변동은 사료 가격의 변동, 질병 발생의 유무 등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돼지사료의 주원료 중 하나인 옥수수는 수입 의존

율이 매우 높으며,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는

양돈시장과 연관되어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질병에 의한

영향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양돈 산업은 내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자연적 요인과

같은 외생적 요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외생적 요인들은 서로 유

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각각이 얼마나 돼

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영향력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외부 충격이 시장에 미

치는 영향이 가장 명확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돼지고기 가격이다. 이는



돼지고기 가격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 사이의 상

호작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이 동물

전염병인 ASF와 인간 감염병인 COVID-19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돼지고기 산지·도매·소매 가격의 추이는 <그림 3-3>에 제시된다. 돼

지고기 가격은 계절적 지수를 가진다. 3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가 6월경 연중 최고점에 도달한 후 도축 물량이 증가하는 10월경 연중

최저로 떨어진 이후 다시 점차 회복하는 패턴을 보인다. 2019년 하반기

쯤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하락 하였으나, 이후 가격이 회복된 후 상승하

였다. 이는 2019년 9월에 ASF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가격이 하

락하고, 2020년 1월 COVID-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난지원

금 지급,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여 가격

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3-3> 월별 돼지고기 산지·도매·소매 가격 추이

단위: 원/kg



제4장 분석 모형

본 연구는 COVID-19와 관련된 언론매체의 뉴스를 감성 분석 후 정

량화하여 부정 기사들을 COVID-19 변수로 사용하고, ASF 발생 농가의

돼지 살처분 두수를 ASF 변수로 사용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우선 분석에 사용될 감성 분석

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위근 검정, 자료 간의 공

적분 유무를 확인하는 공적분 검정에 대해 설명한다. 다음으로 실증분석

에 사용되는 TVECM과 VECM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절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빅데이터의 감성 분석은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대량으로 수집

하여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복잡한 시장 상황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감성 분석은 기존의 시장 조사나 설문조

사 방법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

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감성 변화

와 선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 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구조적 데이터(structured data)와 비정

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구조적 데이터는 숫

자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며, 비정형 데이터는 그림, 영

상, 문서와 같이 구조와 형태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한다. 최

근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블로그, 인터넷 뉴스,

SNS 등에서 많은 정보가 생산되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오피니

언 마이닝(opinion mining)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 주목받고 있

다(김정인 외, 2020).

오피니언 마이닝은 의견이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



하며, 그 중에서도 텍스트가 가지는 주관적인 감성 정보를 확인하고 분

석하는 것을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이라고 한다. 감성 분석은 텍

스트가 지닌 태도와 성향을 파악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텍스트가 내포한

감성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은 언어에 나타난 주관적 요소를 탐

지하고, 긍정과 부정의 정도를 판별하여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길임·조은경, 2017).

감성 분석은 분석 단위에 따라 문서 단위(document level), 문장 단위

(sentence level), 구절 단위(phrase level)로 분류된다. 각 분석 단위는

하나의 감성 상태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여 최종 감성 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의 감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문

서 단위의 감성 분석을 수행한다. 감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크

게 사전 기반 방법(Lexicon-based approach)과 기계 학습 방법(Machine

learning approach)으로 분류된다.

사전 기반 방법은 구축된 감성 사전을 활용하여 분석 대상에 대해 감

성 사전과 매칭을 수행하여 긍정과 부정 단어의 빈도를 판별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감성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기계 학습 방법은 토

큰화(tokenization) 등의 전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긍정, 중립, 부정과 같은 감성 분류를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반 방법을 이용하고, 감성 분석 모식도는 <그

림 4-1>과 같다.



<그림 4-1> 감성 분석 모식도

1.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된

다. 비정형 데이터에는 소셜 데이터, 문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이

해당된다. 뉴스 기사는 텍스트, 그림,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이루어진 비

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수집 기술과 방법이 활용된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기술로는 크롤링(Crawling), RSS(Really Simpl

e Syndication), 오픈 API(Open API), FTP(File Transfer Protocol) 등이

존재한다. 먼저, 크롤링은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하여 필요한 데이터

를 수집하는 기술로, 웹 사이트의 구조를 분석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출

해준다. RSS는 웹 사이트의 콘텐츠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 포



맷으로,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사나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다.

오픈 API는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해당 서

비스의 데이터를 외부에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언론 기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FTP는 파일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로, 원격 서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수집하는 데 사용되

며, 이를 활용하여 언론 기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집 기술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

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유용한 정

보와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의 목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 기사의 수집을 위하여 크롤링을 사용

하였다.

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수집 후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사용할 경우 데이터가 내재하

는 잠재적 위험이 분석 결과의 왜곡 및 오류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분

석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분

석과 처리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

고 한다. 전처리 과정은 대용량의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 컴퓨터로 처리

하기 용이하도록 변환하는 작업으로써 특정 키워드와 관련된 문서들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인덱스(index)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다(김근

형·오성열, 2009).

전처리 과정은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NLP)를 기반

으로 하며 이를 위해 형태소 분석이 필요하다. 자연어처리는 데이터에

대하여 단위를 나누는 작업인 토큰화, 잡음이 섞인 데이터를 평활화하여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교정하는 데이터 정제(cleaning), 불필요한 여러 가

지 특수문자, 숫자 등을 제거하고 반복되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예외

기사를 제거하는 여과(filtering), 정규화(normalization) 등의 과정을 거쳐

어간 추출(stemming)이나 표제어를 추출(lemmatization)하는 것이다(Hot



ho et al., 2005).

크롤링으로 수집한 뉴스 기사 데이터에 대해 토큰화 과정이 필요하다.

토큰화는 수집한 데이터를 토큰(token)이라는 단위로 나누는 작업을 말

하며, 토큰은 보통 의미있는 단위를 말한다. 영어에서 토큰화는 단어, 어

절, 문장 단위의 과정으로 진행되지만, 한국어는 교착어5) 때문에 단어나

어절의 띄어쓰기만으로 토큰화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

로 한국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서 혹은 문장을 분석단위인 형태소

(morpheme)로 토큰화하여야 한다. 한글 형태소 분석기로는 대표적으로

RcppMeCab와 KoNLP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oNLP라는 R 패키지

를 사용하여 토큰화를 수행하였다.

토큰화 과정 후에 정제 및 여과 과정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불필요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특수문자 및 숫자 등을 노이즈 데이터(noise data)라

하며, 정제 및 여과 과정에서 노이즈 데이터들을 제거하였다. 또한 내용

이 중복되는 기사, 내용 없이 사진이나 비디오만 있는 기사, 검색 내용과

관련 없는 기사 등을 제거하였다.

3. 감성 판별

데이터 전처리 과정 이후, 토큰화된 단어를 감성 사전(Sentiment

Lexicon)을 이용하여 단어의 극성을 판별하는 것을 감성 판별 과정이라

고 한다. 감성 사전은 긍정적인 의미의 어휘와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를

모아놓은 사전을 말한다. 한국어 감성 사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KNU 한

국어 감성 사전이 있다.

위 사전은 군산대학교에서 개발한 한국어 감성 사전이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 분석을 이용해 긍·부정어를 추출하여 개발되었

다. 사전 대부분의 긍·부정어는 위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도 김은영(2004)의 긍·부정어 목록, SentiWordNet 및 SenticNet-5.0에서

주로 사용되는 긍·부정어 번역 및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축약

5)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의미가 변화하는 형태의 언어를 말함.



어 및 긍·부정 이모티콘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프

로그램인 R을 이용하여 감성 판별을 하였으며, 감성 사전으로는 KNU

한국어 감성 사전을 이용하였다.

KNU 한국어 감성 사전을 이용하여 전처리된 뉴스 데이터의 감성 분

석을 진행하여 감성 점수(Sentiment score)를 계산한다. 이 과정을 통해

기사의 감성이 긍정, 중립, 부정으로의 분석이 가능하다. 감성 판별의 과

정을 보면, 식 (1)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뉴스에 해당 단어가 감성 사

전에 있을 경우 식 (2)에서처럼 긍정 단어 목록에 있을 경우 +1, 부정

단어 목록에 있을 경우 –1로 각 단어별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식 (3)과

같이 모든 단어의 긍·부정 단어의 점수를 더해주면 특정 뉴스 데이터의

감성 점수를 나타낼 수 있다.

(1)    뉴스에 단어가감성사전에있을경우
 그외의경우

(2)  감성사전에포함된 어휘의긍부정값

(3)  
 



×

이와 같이 뉴스 데이터의 감성 점수를 계산하여 이 뉴스가 긍정적인

지 중립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표 4-2>와 같이 특

정 뉴스의 감성 점수가 1 이상이면 긍정, 0 이면 중립, 0 미만이면 부정

으로 분류한다.



제2절 시계열 분석 모형

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VAR, VECM 및 TVECM 추정 전, 시계열의 정상성 유무를 먼저 검

정하여야 한다. 시계열 자료의 정상성(stationary)이란 시계열 변수가 단

기적 충격에 의해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시 균형으

로 복귀하려는 성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김세완, 박기정, 2006). 경제

관련 시계열 자료들은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정상성

(non-stationary)인 시계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계열 자료들은 일

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하게 상승 혹은 하락하는 추세(trend)

를 보인다.

비정상성인 시계열의 경우 어떤 충격이 발생 시, 그 충격만큼 증가하

거나 감소하며, 회귀분석 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변수들 사이에도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허구적 회귀(spurious regressio

n)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계열 분석에 앞서 분석 대상 시계열의

정상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정상성에 관한 검정방법으로는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이 가장 많

이 이용되고 있고, 그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Augmented Dickey-

Fuller Test(ADF)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Dickey-Fuller(1979)가 제시한

단위근 검정방법으로 자기상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종속변수의 시차항을

종류 조건

긍정 기사 SS > 0

중립 기사 SS = 0

부정 기사 SS < 0

<표 4-1> 뉴스 데이터의 감성 점수



추가함으로써 확대한 방법이다. 상수항과 시간 추세의 유무에 따라 다음

식 (4) ~ 식 (6)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4) 상수항이 없는 경우:

∆  




∆

(5) 시간 추세 없이 상수항만 있는 경우:

∆ 
 



∆

(6) 시간 추세와 상수항 모두 있는 경우:

∆ 
 



∆

본 연구에서는 시간 추세 없이 상수항만 있는 경우에는 식 (5)를, 시

간추세와 상수항 모두 있는 경우에는 식 (6)을 사용하였다.

ADF 검정법은 오차항의 확률보행(random walk)과 백색잡음을 전제

로 하며 시차 차분변수를 몇 개 이용하느냐에 따라 검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귀무가설은     이며 검정통계량은 t통계량을 사용한다.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비정상적인 시계열을 회귀분석하기 위해서는 차분을 통해 정상성인

시계열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차분 후 회귀분석을 하면 시계열 자료

가 가지고 있는 장기균형에 대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 공적분이 존재

한다는 의미는 각각의 시계열이 누적되어 비정상적인 단위근을 갖지만,

그들 사이에 정상적인 시계열을 생성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말

한다.



공적분 검정을 도입하기 전 경제학자들은 시계열 간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선형 회귀에 의존했으나, Engle와 Granger는 허구적 회귀 때문

에 선형 회귀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Engle와 Granger는 1987년 공적분 벡터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

며, 주 내용으로는 두 개 이상의 비정상적인 시계열 데이터들 사이에 장

기적으로 정상적인 균형에 수렴하는 선형결합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시계

열 데이터들은 추세변동을 하더라도 이 선형결합은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와 같은 정상적 선형결합의 유·무를 검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적분 검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Engle-Granger의 Two-Step

검정과 Johansen의 Trace 검정, Maximum Eigenvalue 검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Johansen의 Trace 검정을 사용한다.

Johansen의 Trace 검정 방법은 공적분 관계의 수와 모형의 파라미터

들을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으로 추정하고

검정한다. 이는 종속변수나 독립변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모든 변수들을

내생변수로 간주하여 몇 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는지 검정할 수 있다. 또

한 우도비(Likelihood Ration: LR)검정통계량으로 귀무가설의 기각 또는

채택 여부를 검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적분 계수를 결정해준다. 따라서

공적분의 유무 및 개수만 검정할뿐만 아니라, 공적분 관계 시 공적분 파

라미터의 추정과 기타 모형의 설정에 관련된 검정까지 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Johansen의 검정 방법의 절차는 아래의 식 (7)과 같은 VAR 모형을

시작으로 한다.

(7)  ⋯

여기서 는 ×인 계수행렬, 는 ×의 비정상 시계열 벡터이

다. 그리고 는 차원의 i.i.d.(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ion)

가정을 만족하는 오차항 벡터이다. 위 식 (7)을 수준변수와 차분변수가



같이있는 방정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8) ∆  ∆∆⋯∆

단,  ⋯   ⋯

 ⋯

위 식 (8)을 다른 형태로 다시 표현하다면 식 (9)와 같다.

(9) ∆  ∆⋯∆

단,      ⋯

여기서 차원이 ×인 행렬 의 계수(rank, r)에 대해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행렬 에 대해서   이면 행렬의 모든

행과 열이 서로 선형종속적이며 변수들의 모든 선형결합상태가 불안정함

을 의미한다. 둘째, 행렬 에 대해서   이면 행렬의 각 행과 열이 모

두 독립적이며, 변수들의 모든 선형결합상태가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렬 에 대해서    이면 행렬의 p-r개의 행 또는

열이 종속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r개의 행 또는 열이 서로 독립적인 관

계가 성립이 된다. 이때 변수들 사이에 r개의 공적분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와 ′가 정상이 되도록 하는 ×행렬

 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는 공적분 관계의 수이고 는 조정계수

(adjustment coefficient)행렬, 는 공적분 벡터(cointegration vector) 이

다.

Johansen의 공적분 검정법은 행렬 를 추정하는 것이며, 검정방법은

아래의 식 (10)과 같다.



(10) ∆ ′

    

    ≥ 

Johansen 공적분 검정법은 적절한 시차 선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

차를 길게 선택하면 공적분 유무에 대한 검정력이 약해지고 시차를 짧게

선택하면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에 대한 기각 폭이 넓어

진다.

위의 검정을 바탕으로 공적분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분석 대

상 시계열은 VAR 모형이 아닌 TVECM 및 VECM 모형을 적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문턱벡터오차수정모형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VECM은 VECM에 문턱 공적분 효과가 추가된 형태이며, 오차수정

항의 변화에 내생변수들이 선형적 조정을 한다고 가정하는 VECM의 가

정을 일반화시킨 모형이다. TVECM은 Balke and Fomby(1997)가 처음

제안했으며, 공적분의 개념을 문턱 공적분으로 확장하였다. VECM 모형

은 변수 간 공적분 관계가 있는 경우 선형적인 장기균형을 가정하는 반

면에, TVECM은 비선형적인 장기균형을 가정한다. 비선형적인 장기균형

은 모든 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고, 장기적인 조정과정이 비

선형적인 형태로 나타남을 뜻한다. 그러므로 TVECM은 변수들 간의 동

적 관계를 더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질병이 미치는 영향이 낮다면 장기적인 조정과정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영향이 높다면 장기적인 조정과정에 변화가 발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ASF와 COVID-19의 영향

이 얼마나 미치는지를 보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균형관계에서 벗어날 경우, regime에 따라 영역이 나뉘므로 질병 발



병 시 초기, 중기 및 말기 등의 regime별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TVECM을 추정하기 전에 문턱효과의 존재와 개수를 확인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Hansen and Seo(2002)와 Seo(2006) 검정을 사용하여

문턱효과의 유·무와 개수를 확인하였다. Hansen and Seo(2006)의 검정

을 통해 문턱효과가 1개 존재하는 경우 식 (11) ~ 식 (12)와 같다.

Regime 1:

(11)

∆∆




  
 

 
  

∆ 
∆ 




   
if  ≤

Regime 2:

(12)

∆∆


 

  
 

 
  

∆ 
∆ 




    



if  ≻

단,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코로나19 부정 기사 수, : 오차수정항, ,  : 오차항
식 (11)과 식 (12)는 VECM 모형에 1개의 문턱수준()이 존재해서 모

형이 2개의 regime으로 구분된 것을 나타낸다. 오차수정항이 문턱수준보

다 낮으면 Regime 1, 문턱수준보다 크다면 Regime 2로 구분된다.

Seo(2006)의 검정을 사용하여 문턱효과가 2개 존재하는 경우 식 (13)

~ 식 (15)과 같다.

Regime 1:

(13)

∆∆




  
 

 
  

∆ 
∆ 




   
if  ≤



Regime 2: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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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

Regime 3: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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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

단,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코로나19 부정 기사 수, : 오차수정항, , ,  : 오차항
식 (13), 식 (14)과 식 (15)은 VECM 모형에 2개의 문턱수준( )이

존재해서 모형이 3개의 regime으로 구분된 것을 나타낸다. 오차수정항이

문턱수준()보다 낮으면 Regime 1, 문턱수준()보다 크고 문턱수준()보
다 작으면 Regime 1, 문턱수준()보다 크면 Regime 3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로 단기적인 효과는    로 볼 수 있으며, 장기평균으로

조정되는 속도는   으로 나타낸다.

TVECM은 분석 대상이 장기적 균형관계를 갖는다면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위 모델은 비선형적인 조정 과정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변

수들 간의 동적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

균형관계를 고려해야 할 경우 TVECM을 활용하여야 한다.

4.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시계열 자료가 정상적일 경우 VAR 모형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지

만 경제관련 시계열 자료의 대부분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분석하기 전 차분 후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차분과정에서

시계열 자료 고유 정보를 상실하고, 변수들간의 장기적 관계에 대한 많



은 정보를 상실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시계열 자

료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 ECM)을 이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 ECT)을 포함한 VECM을 이용하

면, 독립변수들의 차분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오차수정항이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VECM 모델은 장·단기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대한 ASF와 COVID-19의 종합적인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VECM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VECM 모델의 추정에

앞서,     에서  를 구하고 ECT를 구한다. 그 후 EC

T 및 두 변수의 과거 값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며, 구조식은 식 (16)과

같다.

(16) ∆  
 ∆ 

 ∆
∆  

 ∆ 
 ∆

여기서  를 통해 수준변수와 차분변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장기적인 균형관계에 대한 정보를 잃지 않는다. 또한, 공적분 검정을 통

해  이  이므로 모든 항목이 동일한 적분 차수를 가지므로 적

분계열의 불안정성에 의해 야기되는 분석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위의 구조식을 본 연구의 모형에 적용하면 식 (17)과 같다.

(17) ∆    
 ∆    

 ∆    
 ∆   

단,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 코로나19 부정 기사 수 : ASF 발생 농가 살처분 수,  : 오차수정항, : 오차항



제5장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감성 분석에 사용되

는 COVID-19에 관한 뉴스 기사, ASF 발생 농가 살처분 두수와 돼지고

기 삼겹살 소비자가격이다.

먼저, COVID-19와 관련된 뉴스 기사 수집은 네이버(Naver)에서 진행

하였다. 뉴스 기사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뉴스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웹 크롤링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뉴스 수집

을 위한 크롤링은 Python3의 ‘beaturifulsoup’, ‘selenium’, ‘requests’ 등의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코로나19’로 설정하였고, 제

목 및 본문에 코로나19라는 단어가 한 번 이상 들어가는 기사는 모두 수

집하였다. 기간은 COVID-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2020년 1월 20

일부터 2023년 3월 30일로 설정하였다. 대상 언론사는 5대 신문사 중 ‘경

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하였다. 5대 신문사

중 ‘중앙일보’는 사이트 개편으로 인해 위의 4개의 언론사만 이용하였다.

위의 조건으로 수집 후 반복되는 유사도가 높은 기사 또는 관련 없는 기

사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총 기사 수는 149,740건이다.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뉴스 기사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감성 분석을 진행하여 감성 점수를 계산 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

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감성을 나타내는 기사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일별 기사 자료를 주간 단위로 평균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중립 및

긍정 감성을 나타내는 기사는 그 수가 현저히 적어 변수로 고려하지 않

았다.



출처: 네이버(Naver)

<그림 5-1> COVID-19 주별 기사 수

단위: 개

다음으로는 ASF와 관련된 변수인 발생 농가 살처분 두수이다. 위 자

료는 농림축산식품부6)에 게시된 ASF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간은 우리나라 ASF 첫 발생일인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3월 30

일이며, 일별 살처분 두수의 자료를 주간 단위로 평균하여 데이터를 구

축하였다.

6) https://www.mafra.go.kr/FMD-AI2/2145/subview.do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5-2> ASF 발생 농가 살처분 두수

단위: 두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돼지고기의 소비자가격이다.

위 자료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eKAPEpia)7)에서 수

집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소비자가격은 주별 자료이며, 기간은 2019년 9

월 17일부터 2023년 3월 30일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돼지의 소비

자가격은 삼겹살 가격이며 단위는 원/kg이다. <표 5-1>는 농촌진흥청에

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위별 돼지고기 월평균 실질 구매액 및

비중으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부위별 선호도를 알 수 있다. 삼겹살의

구매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비중

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위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의 여러 부위 중 구매 비중이 제일 높

은 삼겹살을 대표 소비자가격으로 선정하였다.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또

한, 일별 자료를 주간 단위로 평균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7) https://www.ekapepia.com/index.do



주1: 2021년은 11월까지의 자료임.

출처: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조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구매액

(원/가구;

2020=100)

삼겹살 10,233 10,746 10,999 11,363 14,364 11,554
앞다리 3,492 3,623 3,659 3,825 4,683 3,527
목심 3,749 3.663 3,503 3,635 4,537 3,777
갈비 1,304 1.438 1,396 1,387 1,435 1,347
등심 674 628 640 642 800 685
뒷다리 643 590 526 400 501 506
사태 274 372 338 312 387 535
안심 384 330 324 316 364 326

특수부위 5 10 7 4 24 16
기타 1,904 1,948 1,734 1,718 2,079 1,872
합계 22,662 23,348 23,126 23,602 29,174 24,533

구매 비중

(%)

삼겹살 45.2 46.0 47.6 48.1 49.2 48.1
앞다리 15.4 15.5 15.8 16.2 16.1 15.7
목심 16.5 15.7 15.1 15.4 15.6 15.4
갈비 5.8 6.2 6.0 5.9 4.9 5.5
등심 3.0 2.7 2.8 2.7 2.7 2.8
뒷다리 2.8 2.5 2.3 1.7 1.7 2.1
사태 1.2 1.6 1.5 1.3 1.3 1.4
안심 1.7 1.4 1.4 1.3 1.2 1.3

특수부위 0.02 0.04 0.03 0.02 0.09 0.1
기타 8.4 8.3 7.5 7.3 7.1 7.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1> 부위별 돼지고기 월평균 실질 구매액 및 비중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림 5-3> 돼지고기 주별 소비자가격

단위: 원/kg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질병의 여부에 따라 총 3개의 Model로 구

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분된 Model은 <표 5-2>와 같다. Model 1

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ASF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며, TVEC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odel 1은 돼

지고기 소비자가격과 ASF 살처분 두수 두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Model 2의 경우 같은 TVECM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서 2020년 1월 20

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COVID-19의 영향만을 고려

하였다. Model 2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COVID-19 부정 기사 수 두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Model 3은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3

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ASF와 COVID-19 두 질병 모두의 영향을 고

려하였으며, VEC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Model 3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ASF 살처분 두수 및 COVID-19 부정 기사 수 총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 이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표 5-2>와 같

다.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TVECM

모형

Model 1

ASF

발병 기간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kg/원)
15,448 29,326 23,386.6 3,296.6

ASF 살처분 두수

(ASF, 두)
0 19,396 598.98 2,251.3

Model 2

Covid-19

발병 기간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kg/원)
15,448 29,326 23,951.3 2,905.6

COVID-19 부정 기사 수

(COV, 개)
13.8 433.7 101.3 66.12

VECM

모형

Model 3

ASF,

Covid-19

동시 발병

기간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kg/원)
15,448 29,326 23,386.6 3,296.6

ASF 살처분 두수

(ASF, 두)
0 19,396 598.98 2,251.3

COVID-19 부정 기사 수

(COV, 개)
0 433.7 91.48 69.65

<표 5-3> 주요 변수 기초 통계량

구분
분석 포함 여부

분석 방법 분석 기간
ASF COVID-19

Model 1 ◌ X TVECM 2019.09.17. ~ 2023.03.31

Model 2 X ◌ TVECM 2020.01.20. ~ 2023.03.31

Model 3 ◌ ◌ VECM 2019.09.17. ~ 2023.03.31

<표 5-2> 분석 Model 구분



제6장 분석 결과

1. 단위근 검정

본 연구에서는 ASF와 COVID-19의 발생 시기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

자가격, 살처분 두수 및 부정 기사 수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사용할 시계열 자료들의 정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과 PP(Ph

ilips-Perron)검정을 이용하였다. 두 검정을 통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일정한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상적 시계열 자료이다.

그러나, 단위근이 존재한다면 비정상적 시계열 자료로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변수들 사이에도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허구

적 회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축 전염병인 ASF만 고려하는 TVECM 분석의 Model 1에 해당하는

시계열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분석 결과는 <표 6-1>에 나타냈다. 분석

결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수준변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단위근이 존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ASF 발생 농가 살처분 두

수는 수준변수, 차분변수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시계열 자료로

나타났다.

주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구분 PP검정 ADF검정
변수명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11.13 -163.97

***
-2.12 -6.79

***

ASF

살처분 두수
ASF -194.41

***
-315.43

***
-3.97

***
-9.33

***

<표 6-1> Model 1 변수 단위근 검정 결과



주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ASF와 COVID-19 두 질병 모두를 고려한 VECM 분석의 Model 3에

해당하는 시계열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분석 결과는 <표 6-3>에 나타

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수준변수에서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단위근이 존재하지만, 차분변수는 정상성을 나

타내는 시계열 자료로 전환됨이 나타났다. ASF 발생 농가 살처분 두수

와 COVID-19 부정기사 수는 수준변수, 차분변수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

지 않는 시계열 자료로 나타났다.

구분 PP검정 ADF검정
변수명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10.22 -153.43

***
-2.28 -6.86

***

COVID-19

부정 기사 수
COV -45.09

***
-130.59

***
-6.30

***
-6.95

***

인감 전염병인 COVID-19만 고려하는 TVECM 분석의 Model 2에 해

당하는 시계열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분석 결과는 <표 6-2>에 나타냈

다. 분석 결과,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의 수준변수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지 못하여 단위근이 존재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COVID-19 부정

기사 수는 수준변수, 차분변수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시계열 자

료로 나타났다.

<표 6-2> Model 2 변수 단위근 검정 결과



구분 PP검정 ADF검정
변수명 수준변수 차분변수 수준변수 차분변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11.13 -163.97

***
-2.12 -6.79

***

ASF

살처분 두수
ASF -194.41

***
-315.43

***
-3.97

**
-9.33

***

COVID-19

부정 기사 수
COV -22.69

**
-144.76

***
-3.68

**
-7.24

***

<표 6-3> Model 3 변수 단위근 검정 결과

주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Johansen 공적분 검정

위에서 살펴본 단위근 검정 결과 일부 자료들이 단위근이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시계열 자료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수준변수를 1차 차분

한 검정 결과는 모두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어 단위근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분 후 회귀분석을 하면 시계열 자

료가 가지고 있는 장기균형에 대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적 균형관계를 추정한

후,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단기적 조정 과정에 대한 추정을 해야 한다.

즉, VAR을 VECM 및 TVECM으로 수정하여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Johansen 공적분 방

법 중 Trace 검정을 사용하였다. 먼저, ASF만 고려하는 TVECM 모형

중 Model 1의 공적분 검정 결과는 <표 6-4>와 같다. 분석 결과 공적분

수가 0개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공적분 수가 최소 1개일 때 귀무가

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변수들 간에 한 개

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살처

분 두수 간에는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주1: *, **, ***는 각각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나타냄

다음으로 COVID-19만 고려하는 TVECM 모형 중 Model 2의 공적분

검정 결과는 <표 6-5>와 같다. 분석 결과 공적분 수가 0개일 때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공적분 수가 최소 1개일 때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변수들 간에 한 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함을 나타낸다. 이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COVID-19 부정 기사 수

간에는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주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마지막으로 ASF와 COVID-19 두 질병을 모두 고려한 VECM 모형인

Model 3의 공적분 검정 결과는 <표 6-6>과 같다. 분석 결과 공적분 수

가 0개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및 공적분 수가 1개 이하라는 귀

무가설을 기각하고, 공적분이 2개 존재함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

석됐다. 그러므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살처분 두수와 COVID-19 부정

기사 수 간에는 2개의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공적분 벡터 수(귀무가설) Eigenvalue Trace Statistic
1% Critical

Value   0.1351 30.12** 30.45≤  0.0191 3.54 16.26

<표 6-4> Model 1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 벡터 수(귀무가설) Eigenvalue Trace Statistic
1% Critical

Value   0.2440 54.89*** 30.45≤  0.0515 8.73 16.26

<표 6-5> Model 2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주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위의 Johansen 공적분 결과를 통해, 각 모델의 변수들 사이에는 공적

분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변수들 간에 안정적인 장기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VAR 모형 대신 TVECM 및 VECM 모형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 단기적 상호 연관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 균형관계도 함께 파

악할 수 있다.

3. TVECM 분석 결과

TVECM 분석에 앞서 문턱 공적분 효과가 유의한지 검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검정에는 Hansen and Seo(2002)가 제안한 2개의 regime으

로 구분되는지의 검정과, Seo(2006)가 제안한 3개의 regime으로 구분되

는지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7>는 문턱 공적분 검정 결과이다. 검

정 결과, 소비자가격과 살처분 두수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문턱효과가

존재한다는 대립가설에 대해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소비자가격과 부정 기사 수의

검정에서는 2개의 문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돼지고

기 소비자가격과 COVID-19 부정 기사 수로 구성된 VECM에서 2개의

문턱이 존재하고 선형이 아니며, 소비자가격이 부정 기사 수로 인해 3개

의 regime으로 구분됨을 나타낸다. 위의 검정을 통하여 Model 1은

TVECM 분석을 하지 않았고, Model 2는 TVECM 분석을 시행하였다.

공적분 벡터 수(귀무가설) Eigenvalue Trace Statistic
1% Critical

Value   0.1103 42.12*** 41.07

≤  0.0824 20.72** 24.60

≤  0.0268 4.97 12.97

<표 6-6> Model 3 Johansen 공적분 검정 결과



주1: Hansen and Seo(2002) test: 1,000번의 부트스트래핑 반복시행

주2: Seo(2006) test: 100번의 부트스트래핑 반복시행

주3: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표 6-8>에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COVID-19 부정 기사 수를 대

상으로 TVECM을 추정한 결과가 제시된다. 문턱값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으로 20,422원과 25,180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장기평균 가격

으로부터 소비자가격의 이탈이 20,422원보다 작은 경우 regime 1에 해당

하고 20,422원보다 크고 25,180원보다 작으면 regime 2에 해당하고 25,18

0원보다 크면 regime 3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gime 1의 경우에는 총 관측치의 약 33%를 포함하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다.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바로 전기인 t-1기

에 COVID-19 부정 기사 수에 의해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부정 기사 수는

t-2기에 소비자가격에 4.921만큼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오차수정항은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속도를 의미하며, regime 1에서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소비자가격에 대한 부

정 기사 수의 장기균형속도는–0.002로 추정된다. regime 2의 경우에는

귀무가설( ) 대립가설() LR 통계량 P-value

Model 1

소비자가격

살처분 두수

Hansen and

Seo(2002) test

문턱효과

존재하지 않음
1개의 문턱존재 15.68 0.268

Seo(2006) test
문턱효과

존재하지 않음
2개의 문턱존재 23.85 1

Model 2

소비자가격

부정 기사 수

Hansen and

Seo(2002) test

문턱효과

존재하지 않음
1개의 문턱존재 10.42 0.258

Seo(2006) test
문턱효과

존재하지 않음
2개의 문턱존재 47.45

*
0.1

<표 6-7> Model 1과 2의 문턱 공적분 검정 결과



총 관측치의 약 7%가 해당되며,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다. regime 1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격에 t-1기의 부정 기사 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t-2기에는 64.471만큼 양(+)의 영향을 나타냈

다. 계수를 통하여 부정 기사 수의 영향이 regime 1보다 regime 2에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regime 2와 regime 3에서 오차수정항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부정 기사 수가 장기평균으

로 조정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gime 3의 경우 전체 관측치

의 60%가 해당되며,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다.

regime 3에서는 소비자가격에 대해 부정 기사 수는 음(-)의 영향을 나타

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COVID-19 발병 초기인 regime 1에서는 사

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면서 외식 업소의 운영이 제한

되었다. 이로 인해 외식이 크게 줄어들고, 가정에서의 식사가 늘어나면서

가정 내 육류, 특히 돼지고기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 및 심리를 변화시키는 외부 충격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자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부

양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결과 및 내용은 농촌경제연구원(2020a, 2021)

과 일치한다. 2021년 2월 이후인 regime 2에서는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발생이 시작된 제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일일 발

생 확진자가 1천 명을 초과하는 등 확진자 수 급증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COVID-19의 영향 확산으로 시장 조건이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소

비 심리 및 소비 트렌드 또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돼지고기에 대

한 수요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유통 및 생산과정에서의 여러 제약이 발생하였다. 특

히, 방역 조치로 인한 물류 지연, 인력 부족, 생산시설의 제한된 운영 등

이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으로 작용하였고, 추가적인 방역 비용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이 합쳐져 돼

지고기의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



다. 2021년 7월 이후인 regime 3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

로 첫 접종8)이 이루어진 이후,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70%에 달하게 되

었고(2021년 10월),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였다.

COVID-19의 초기 충격과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화되

었다. 이 과정에서 돼지고기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둔화되었으며, 결과

적으로 소비자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

이 COVID-19 상황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4. VECM 및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

TVECM 분석에서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동물 전염병인 ASF와 인간 감염병인 COVID-19 중 특정 하나의 변

수만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두 질병 중 하나의 질병

만을 강조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VECM 분석에서는 ASF와 COVID-19,

두 질병의 복합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

8) 2021년 2월 26일 첫 접종이 시행됨.

영역 소비자가격(PRP) 오차수정항( )

regime 1
부정 기사 수

(COV)

t-1 -3.398 0.115
0.002

***
0.001

t-2 4.921
*

0.042

regime 2
부정 기사 수

(COV)

t-1 -8.881 0.506
0.005 0.919

t-2 64.471
**

0.002

regime 3
부정 기사 수

(COV)

t-1 -7.406 0.269
0.001 0.220

t-2 -5.198 0.443

<표 6-8> Model 2의 TVECM 분석 결과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는 ASF와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에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두 질병의 연관성과 상호

작용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였다.

ASF 발생 농가 살처분 두수와 COVID-19 부정 기사가 돼지고기 소

비자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VECM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해보

았다. Model 3의 VECM 모형 분석 결과는 <표 6-9>와 같다.

주1: []값은 t value를 의미함

주2: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VECM 모형의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바

로 전기인 t-1기에 살처분 두수와 COVID-19 부정 기사 수에 의해 음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살처분 두수는 t-2기에 소비자가격에 음(-)의 영향을

구분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PRP)

살처분 두수

(ASF)

t-1 -0.0445 [-1.397]

t-2 -0.0875** [-2.130]

COVID-19

부정 기사 수

(COV)

t-1 -1.5103 [-0.748]

t-2 1.5316* [1.725]

오차수정항  

<표 6-9> Model 3의 VECM 분석 결과



미쳤으며, 반면에 부정 기사 수는 t-2기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살처

분 두수의 계수와 부정 기사 수의 계수를 비교해보면, 살처분 두수의 경

우 절대값은 0.087이고, 부정 기사 수는 1.531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부정 기사 수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자가격에 대한 영향이 t-1기에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t-2기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이유는 정보 전달의 지연 및 시장 조정 과정 등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는 시간적인 지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6-9> 하단의 오차수정항은 소비자가격, 살처분 두수, 부정 기사

수간의 장기균형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오차수정항인 가 0이면,  이며, 이 식은 세 변수 간의 장기균형 관계

를 나타낸다. 위 식의 계수들에 대한 추정 결과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은 장기적으로 살처분 두수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 기사

수와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은 특정 변수의 t시점 충격이, 다른 변수들의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이다. 이에 본 연구

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ASF 살처분 두수와 COVID-19와 관련된 부

정 기사의 충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격반응함수를 통한 동태적

변화를 설명한다.

먼저 Model 3의 돼지고기 소비자가격과 살처분 두수의 충격반응 분석

결과를 <그림 6-1>에 나타내었다. 살처분 두수의 1 표준편차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음(-)의 반응을 나타낸다. 이후 15

주를 기준으로 음(-)의 반응에서 점차 수렴하여 그 충격은 지속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Model 3의 ASF 살처분 두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그림 6-2>는 COVID-19 부정 기사의 충격에 대한 Model 3에서 소

비자가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이다. COVID-19 부정 기사의 충격

에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1주에는 음(-)의 영향을 받다가, 이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후 10주를 기준으로 양(+)의 반응에

서 점차 수렴하여 그 충격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Model 3의 COVID-19 부정 기사 수의 충격반응함수 결과

위의 TVECM, VECM 그리고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F만 고려하는 TVECM 분석 중 Model

1에서의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VECM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해석했을 때,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ASF의 영향보다

COVID-19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한 ASF의 영향이 미

미하게 나타나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된

다. 이는 ASF와 COVID-19 각각에 대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두

질병 사이의 상호작용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게 연구해

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COVID-19만 고려하는 TVECM 분석 중

Model 2에서의 regime 1에서의 계수는 4.921이고, regime 2에서의 계수

는 64.471로 나타났다. 그러나 ASF와 COVID-19 두 질병 모두를 고려하

는 VECM 분석의 Model 3에서는 1.532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만

고려했을 때의 TVECM 분석에서 값이 과대추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ASF와 COVID-19 두 질병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분석은 두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므로 더욱 타당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복합적인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자 할 때, 두 질병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ASF 살처분 두수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음(-)

의 영향을 주었다. 이론적으로 ASF 발병으로 인한 살처분 증가는 돼지

고기의 공급 감소를 가져와야 하며,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

에 따르면 가격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살처분으로 인한 공급의 감소보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로 인한 수요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즉 ASF 발병과 관련된 불안이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이 예상과 달리 감소한 것으

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소비

자 행동 및 심리적 요인 또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는 나

형철 외(20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COVID-19 부정 기사 수

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재호(2021)의 결과

를 반영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 결과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로 판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식사 장소의 운영

이 제한되거나 외식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

에서의 식사가 증가하며 가정 내 육류 소비가 증가하였고, 가정에서 소

비되는 돼지고기 수요의 증가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양(+)의 영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돼지고기는 국내 육류 소비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돼지고기 소비량을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육류이다. 그러나 질병과 같은 외

부 충격은 양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양돈 산업의 안정적 발전

및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외부 충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이 필

수적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인 ASF와 COVID-19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ASF는 가축의 전염병으로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COVID-19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심리 및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켜 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 두 질병을 함께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결과는 양돈 산업의 효율

적인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유사한

가축 전염병 및 인간 감염병 발병 시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 전염병인 ASF와 인간 감염병인 COVID-19 발생

에 따라 각각의 대리변수를 설정하여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 뉴스를 통해 수집한 뉴스 기사의 감

성 분석 결과를, COVID-19의 시계열 변수로 활용하였다. 네이버 뉴스에

서 크롤링한 COVID-19 관련 뉴스 149,740건을 이용하였다. ASF의 경우

는 발생 농가의 살처분 두수를 시계열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ASF와 COVID-19의 발병 여부를 기준으로 3개의 Model로 나

누어 TVECM 및 VEC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축 전염병인 ASF만

고려하는 TVECM 분석의 Model 1은, ASF 국내 첫 발생 시점인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3월 30일로 설정하였다. 인간 감염병인 COVID-19

만 고려하는 TVECM 분석의 Model 2는, COVID-19 국내 첫 확진자 감

염 시점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3월 30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Model 1의 경우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 활용되지 않았다.

ASF와 COVID-19 두 질병 모두를 고려한 VECM 분석을 사용한 Model

3의 경우 2019년 9월 17일부터 2023년 3월 30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

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VECM 추정 이전에, 문턱효과 검정에서 Model 1은 문턱효과가 없

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고, Model 2는 2개의 문턱효과가 있다

는 결과를 나타냈다. Model 1에서 문턱효과가 없는 이유는 ASF의 영향

보다 COVID-19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한 ASF의 영향

이 미미하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Model 2의 TVECM 분석 결과 돼지

고기 소비자가격에 대해 COVID-19 부정 기사 수는 regime 1과 regime

2에서 t-2기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regime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양(+)의 정도는 regime 2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오차수정항은 regime 1

에서 소비자가격에 대한 부정 기사 수의 장기균형 조정속도는 음(-)을

나타냈으며, regime 2와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SF와 COVID-19 두 질병을 고려한 VECM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Model 3에서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t-2기에서 ASF 살처분

두수에 의해 음(-)의 영향을, COVID-19 부정 기사 수에 의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그 영향의 크기는 부정 기사 수

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Model 3에서 소비자가격의 살처분 두수 변

화에 대한 장기균형 조정속도는 음(-)이며, 부정 기사 수는 양(+)으로 나

타났으며, 이 또한 부정 기사 수의 절대값이 더 높게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의 분석 결과, Model 3에서 ASF 살처분 두수는 돼지고

기 소비자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쳤고, 음(-)의 반응에서 수렴하였다.

반면에 COVID-19 부정 기사 수는 소비자가격에 양(+)의 반응을 나타내

었으며, 양(+)의 반응에서 수렴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ASF만을 고려했을 때 TVECM 분석 결과는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음

을 나타냈다. 또한 COVID-19만을 고려했을 때 TVECM 분석 결과는 그



계수가 과대추정됨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돼지고기 소

비자가격에 대한 각각 ASF와 COVID-19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거나 과

대 추정되었다. 그러나 ASF와 COVID-19 두 변수를 모두 고려한

VECM 분석은 이전의 결과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

석 결과는 ASF와 COVID-19가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질병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법이 효과적임

을 나타낸다. 두 질병의 상호작용이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

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려면, ASF와 COVID-19 각각에 대한

다른 대응 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가축 전염병인 ASF는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축 전염병은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가 반

영되어 수요 감소와 동시에 가격 하락까지 유발하였고, 소비자들이 돼지

고기에서 다른 육류나 대체식품으로 이동하여 돼지고기의 수요를 감소시

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의 형

성은 농가에게는 생산 계획 수립 및 경영 안정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의

가계에 대한 불안감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가축 전염병에 대

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경제주체의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가축 전염병인 ASF보다 인간 감염병인

COVID-19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ASF에 대한 소

비자의 심리 위축의 영향보다, COVID-19가 주는 불안감 및 두려움 등

의 부정적인 심리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심리 및 소비행태 패턴 변화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서 외식 장소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식사가 증가하고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 비중이 증가하

였다. 즉, 정부 및 양돈 산업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소비행태 패턴을 보다

고려한 축산물 수급 정책 수립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돼지고기 소비자가격만을 고

려하여 분석하였는데, 도매가격 및 산지가격 모두 이용한다면 유통단계



별 보다 정확한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하다 판단된다. 둘째, COVID-19로

인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 보조금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의

정책들을 고려하였으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판단된다. 셋

째, 감성 분석에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는데,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

석을 이용 시 더욱 정확한 감성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질

병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감성 분석하여 시계열 변수로 사용 및 분석하

고, ASF와 COVID-19를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

구와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향후 유사

한 질병 발생 시에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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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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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n Swine Fever(ASF), an animal epidemic, affects supply and

demand by culling pigs and restricting movement and logistics, and

COVID-19, a human infectious disease, affects pork demand by

affecting consumer’s lifestyle and consumer psychology.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impact of ASF and COVID-19 on pork consumer

prices using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TVECM) an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For this study, we collected news related to COVID-19 by

crawling NAVER news, and built it into a time series data through



sentiment analysis. COVID-19-related sentiment index, consumer price

of pork belly, and the number of pigs killed by ASF-producing farms

were used as analysis data, and were divided into three model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he disease. Model 1 and Model 2 were

analyzed using TVECM, which considered the effects of ASF and

COVID-19, respectively, and Model 3 was analyzed using VECM,

which considered the effects of both ASF and COVID-19.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Before estimating

the TVECM, the existence and number of threshold effects must be

verified. In Model 1, which considered only ASF, no threshold effects

existed and were not used in the analysis. On the other hand, Model

2, which considered only COVID-19, has two threshold effects and is

divided into three regimes. In regime 1 and 2, the number of

COVID-19 negative articl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onsumer

price of pork. The results of the VECM and impulse response

function analysis of Model 3 considering both ASF and COVID-19

are as follows. ASF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consumer price

of pork, and the absolute value of the coefficient was analyzed to be

higher in COVID-19. This suggests that the change in consumer’s

lifestyle and consumer psychology due to the negative psychology of

COVID-19, such as anxiety and fear, is greater than the impact of

consumer psychological contraction in response to ASF.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disease on consumer prices of

pork during ASF and COVID-19.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nsiders both diseases simultaneousl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only consider the impact of ASF and COVID-19.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expected to help develop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for similar outbreak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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