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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코로나19 감염병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

들의 이동과 대면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소비 위축과 사업체 매출 감소를 발생시켰

다(Barrero et al., 2020; Gourinchas et al., 2022; Bloom et al., 2021; Goolsbee,

2021).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20조원 이상의막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출하였다(김준

헌․박인환, 2021; Woo et al., 2022).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했

다(Bacher-Hicks et al., 2021; Barrero et al., 2021; Bloom et al., 2021; Chang

and Meyerhoefer, 2021; Bounie et al., 2022).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의 하나인 음식점업도 배달앱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응해 왔다. 음식점업 등 대면 서

비스 업종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피해 감소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향

후 팬데믹에 대비한 정책 준비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실제로 음식점업이 배달

앱을 이용해 코로나19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음식점업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매출

손실을 배달앱 이용을 통해 얼마나 보전했는가에 대한 정량 분석을 수행한다.

음식점업에서 배달앱 플랫폼은 최근 5년간 빠르게 성장해 왔다.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액은 2017년 2조 7천억원에서

2019년 9조 7천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빠르게 증가해왔다. 이후 코로나

19 기간을 거쳐 2021년에는 25조 6천억원 규모로 5년간 10배 이상 성장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소수의 플랫폼이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국내 1, 2위 업체

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2019년 거래액 기준으로 전국 배달앱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이공, 2021).

배달앱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 서비스를 중개

또는 직접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을 하던 음식점은 새로운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함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lison, 2020). 특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영업이 어려워진 음식점업 시장에서

배달앱은 음식점에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를 통해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 시켜줄 수



배달앱 이용과 음식점업 매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효과를 중심으로 71

있다(Bounie, 2022).

본 연구는 배달앱이 음식점의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해 주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업체 수준의 신용카드 거래 자료를 이용한다. 자료는 신한카드에서 제공한 대구광

역시 지역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음식점 수준의 거래 자료이다. 해

당 자료는 개별 음식점의 월별 매출액, 배달앱 이용 여부, 소재지(읍면동) 등의 정

보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생적인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2월 대구지역

에서 발생한 신천지 발 코로나 사태를 활용한다.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 사태는 지

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는 전혀 관련 없이 신천지 교회 집회를 통해 발생했기 때

문에 외생적인 코로나 충격변수로 활용하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해 코로나19 기간 배

달앱이 음식점의 매출액을 보존해준 효과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감소는 평균적으로 약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배달앱을

이용한업체는미이용업체에 비해 약 25%p 높은 매출액을 가짐으로써코로나로인

한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점은 코로

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의 절반 이상을 온라인 매출 증가로 대체할 수 있었다. 또

한 배달앱의 코로나 충격 보전 효과는 포장 및 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활용

되어 온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다는 매장 내 취식이라는 대면 서비스 위주의 일반음

식점과 식음료점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배달

앱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오프라인대면 서비스 위주의음식점들을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배달앱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넘어 배달앱이 코로

나19로 대면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상황에서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음식

점의 매출을 유지해 주는 기능이 있음을 최초로 확인했다. Collison(2020)과 이공

(2021)은 코로나19 기간 배달앱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공

(2021)은 2020년 코로나 기간동안의 배달앱 도입(adoption) 여부가 음식점업 매출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달앱 이용업체의 이질적인 매출 성장 효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공(2021)의 경우 분석 자료의 기간이 2020년 코로나19 기간으로 한정되

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코로나 발생 전후의 비교를 통한 배달앱을 통한

매출 보존 효과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료의 확장을 통해서 음

식점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배달앱이 해당 충격으로부터 음식점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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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주었는지를 정량적으로추정했다는 학술적인 기여를 가진다. 또한국내 배달

앱 연구가 설문 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김민정ㆍ이수범, 2017; 성정연, 2020;

황성수외, 2020)라는 점과 비교해 음식점 수준의 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해 배달앱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분석했다는 측면에서도 학술적인 기여가 있다.

본 연구는 팬데믹에 대비한 정책설계에 필요한 결과를 제공한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조원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

다(김준헌․박인환, 2021).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미루․오윤해(2020)는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지급

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매출액 증대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월별 카드소비 자

료를 활용해 업종별 매출과 가구 특성별 소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약 4조원의

카드매출액 증가 효과가 있었으나, 대면 접촉이 크게 요구되는 음식점업에서는 효

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김문정․장우현(2021)은 1차 재난지원금이 사업체의 매출

액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피해가 더 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증

가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피해 업종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일부 존재하며, 해당 정책이 실제 피해

정도를 추산하여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현재까지 진

행된 실증적인 연구는 없다. 즉 적절한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받은

피해와 이를 자발적으로 보전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에서 도출한 결과는이후의 연구에서 음식점에게 제공한 코로나19 보조금의 효율성

을 분석하거나, 비슷한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때 보조금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음식점의 디지털 전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

해엄밀한재난지원제도구축과또하나의중요한 대책이될 수있다는 정책적시사

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선행연구에 관해 설명한다. 제Ⅲ

장은 분석에 활용된 자료 및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강건성 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제Ⅴ장에서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코로나19는 개인의 감염에 대한 우려와 지역 봉쇄정책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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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감소시키고(Barrero et al., 2020), 사업체를 폐업시키며(Gourinchas et al.,

2022), 기업의 활동도 위축시켜(Fairlie, 2020)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loom et al.(2021)은 미국 소기업의 25%가 코로나19로 인해 50% 이상의

손실을 보았음을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해 확인했다. Shin et al.(2021)의 2020년

구로 콜센터와 이태원 코로나19 감염 충격을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은 코로나 발생

주변 300m 범위에서 사업체매출액과 유동인구 감소를 유발했음을 보여주었다. 또

한회사가많은 구로지역의경우코로나19 발생약 4주정도 뒤에는원래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락시설이 밀집한 이태원에서는 해당 감소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도 보였다.

Bloom et al.(2021)의 중요한 발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매출액 감소가 사업

체의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 채널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손실이 크고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손

실이 적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매장 방문 없이 구매와 소비를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절약한 쇼핑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편익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코로나19 기간에는 소비자에게 또 다른

효용을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감소한 오프라인 구매는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한 비대면 구매를 통해 보전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활용

하는 기업의 매출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음식점업은 또한 주로 대면으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보았다.1) 하지만 코로나19 기간매장내 취식이라는 대면서비스가포장및

배달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매출 손실은 최소화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빠

르게 성장한 배달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online food delivery

services, OFDS)는 음식점업의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는 코로나19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Collison(2020)은 미국에서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이 레스토랑의 매출액에 미친 효

과를 분석한 자신의 연구에서, 코로나19 기간 배달앱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효과가

더 커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성을 주장했다.2)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20년 외식업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내에서 섭

취하는 경우가매출액의 75%로 가장높았고, 이어 포장 13.7%, 배달은 11.3%로 나타났다.

2) 코로나 기간 음식점 이용 자체를 줄이고 집에서 식사하는 대체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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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코로나 기간배달앱이음식점에 미친 효과를분석한 극소수의 연구가

있다. 이공(2021)은배달앱플랫폼에의한 거래액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2020년 전

국 음식점의 월별 신한카드 매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기간 배달앱 이용업체 매출

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분위 분석을 통해 하위 매

출액 분위에 있는 업체들이 배달앱 이용을 통해 상위 업체로 이동할 확률이 증가해

배달앱이 소규모 업체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보였다. 이공(2021)은 배달앱을 통

한 매출 확대 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한 연구로써 학술 및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간자료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코

로나19 전후 분석을 통한 배달앱이 음식점 매출에 미친 인과효과(causal effect)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의 손실과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된 이질적인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음식

점의 손실액과배달앱 이용에따른매출액보존효과추정결과는향후 팬데믹을대

비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자 료

1. 변수 구축

본 연구에는 대구광역시의 2020년 2~4월 기간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충격으로 활용한다. 대구 코로나19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는 관련 없이 신

천지 교회 집회를통해 발생했다는 점에서외생적인코로나19 충격변수로 이용하기

에 적합하다(Aum et al., 2021; Chun and Yang, 2022). 또한 2020년 여름 이후에

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업에 영업제한이 적용되었으

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도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방문 및 매장 내 식사가 어려워진 경우 감소하는 매출액을 배달앱이 얼마나 보존하

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대면

and Meyerhoefer(2020)는 타이완에서 코로나19 기간 확진자가 1명 추가될 때마다 농식품 전

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액이 5.7%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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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충격만을 고려한다. 정부의 개입인 영업제한 또는 금지 정책이 도입된 기간

을분석에포함할경우정부의영업제한과 코로나자체로인한매출액 감소효과가

혼용되어 코로나 충격에 대한 배달앱의 매출액 보전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

렵다.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간을 분석에 포함하면 재난지원금이 매

출액에 미친 효과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충격의 효과가 혼재하여 역시

배달앱의 매출액 피해 보전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 외에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

지를 분석 기간으로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신한카드에서 제공한 대구광역시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개별 음식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 자료를 활

용한다. 자료는 약 3만개 음식점의 약 15만개의 관측치를 포함한다. 거래 자료는

음식점의 월별 매출액, 카드 소지자 수 및 거래 횟수 등을 포함한다. 음식점 정보

로는 비식별화 처리된 사업체 일련번호, 해당 읍면동, 업종 등이 있다. 본 논문에

서 활용한 신한카드자료의 경우 2020년거래액 기준 21%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와 다른 국내 카드사의 월별 이용 금액 추세 상관

계수도 0.97로 매우 높다(이공, 2021). 따라서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거래 자료로서

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신한카드 자료는 음식점의 매출 중 배달앱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배달앱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있는 업체를 배달앱 이용업체로

정의한다. 신한카드 자료는 주요 배달앱 플랫폼 3사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및

‘배달통’ 등을 통한 구매를 집계하였다. 따라서 신한카드 자료는 쿠팡이츠, 공공배

달앱 등을 통한 거래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20년 거래액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배달앱을 통한 매출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이공,

2021).

신한카드 자료는 음식점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일반대중음식,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카페, 베이커리, 뷔페, 유흥주점등 총 12개로분류하고 있다. 뷔페와

유흥주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종이므로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본 연구는 10개의 업종을 일반음식점(restaurant), 패스트푸드(fast

food), 식음료(beverage) 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음식점은 한식, 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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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양식, 일반대중음식을 포함하고, 패스트푸드는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를

포함하며, 식음료는 카페, 베이커리를 포함한다.

본 논문에서 활용되는 주요 설명변수는 코로나19 더미와 배달앱 플랫폼 이용 더

미변수, 그리고두 변수의 교차항이다. 그러나 교차항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된다면, 배달앱 이

용 더미변수는 코로나19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되어 교차항에서 개별변수의 부분효과

(partial effect)를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

나19 이전 3개월 기간 동안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를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로 재정

의한다. 즉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동안 1개월이상배달앱을 통한 매출이 있

는 음식점을 배달앱 이용업체로 정의한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코로나 발생 이후

계속 배달앱을 이용한다. 이렇게 배달앱 이용 변수를 정의하면 배달앱 이용은 예상

치 못한 코로나19 발생과 무관하게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요약 통계량

<Table 1>에는 음식점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의 요약 통계량이 정리되어 있다.

표본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대구지역 음식점업의 147,015개의관측

치를 가진다. 먼저 Panel A에는 음식점의 월별 매출액 관련 특성이 업종별로 정리

되어 있다. 전체 음식점업 중 한식, 양식 등 일반음식점이 약 80%를차지하며, 패

스트푸드와 식음료가 각각 약 10%를 차지한다. 음식점업 월평균 신용카드 매출액

은 약 700만원이다.3) 월평균 매출액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697만원, 패스트푸드의

경우 817만원, 식음료의 경우 613만원이다. 평균적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매출

기준으로 다른 음식점업종보다 규모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반음식점은 규모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세 업종 모두 하위

90%까지 업체의 월매출이 2,000만원 이하로 음식점업은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구

성되어있다.

Panel B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음식점에서는 약

23%의 업체가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일반음식점의 경우 약

21%의 음식점이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의 경우 68%,

3) 업체 매출액은 신한카드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추산한 전체 카드사 매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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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의 경우 13%가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스트푸드 업종에

서 가장 많이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일반음식, 식음료업 순으로 배달

앱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종의 배달앱 이용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3-5배 이상으로매우 높은 수준이다. 치킨, 피자, 샌드위치 등을판매

하는 패스트푸드 업종의 높은 배달앱 이용은 배달과 포장 등이 중요한 구매 채널이

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 Summary Statistics

Mean S.D Min Max P10 P90 Obs

Panel A

Monthly sales (ten thousand KRW)

All 701 1,089 2 55,725 67 1,615 147,015

Restaurant 698 1,115 3 46,187 68 1,593 115,549

Fast food 818 1,129 9 15,200 107 1,723 14,992

Beverage 613 824 2 9,182 42 1,638 16,474

Panel B

Share of OFDS restaurants

All 0.23 0.42 0 1 0 1 147,015

Restaurant 0.21 0.41 0 1 0 1 115,549

Fast food 0.68 0.46 0 1 0 1 14,992

Beverage 0.13 0.33 0 1 0 1 16,474

Share of online sales

(OFDS restaurants only)

All 0.42 0.26 0.001 1 0.05 0.78 37,526

Restaurant 0.42 0.27 0.005 1 0.08 0.80 25,047

Fast food 0.45 0.22 0.001 1 0.15 0.75 10,287

Beverage 0.22 0.24 0.002 1 0.02 0.63 1,900

Panel C

Population 20,057 17,665 3,473 77,603 4,638 40,118 198

Number of restaurants 129 179 1 1,346 3 365 198

Notes: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are in ten thousand KRW from Nov. 2019 to Apr. 2020.

The dummy of online food delivery service (OFDS) takes a value of 1 if restaurants use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and 0 otherwise. The share of online sales refers to the

ratio of OFDS sales to the total sales of OFDS restaurants. All restaura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industries of restaurant, fast food, and beverag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are measured in neighborhoods (eup-myeo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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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출액 비중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전체 매출액 대비 배달앱 매

출액의 비중을 계산한 것이다. 전체 음식점업에서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약

42% 매출액이 온라인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은 42%의 매출이

온라인에서나오며패스트푸드는 약간높은 45%의매출이온라인으로부터 나온다.

식음료업은 매출액의 22%가 온라인으로부터 나온다. 전체매출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패스트푸드가 가장 높으며, 일반음식점이 2번째, 식음료점이 3번

째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경우 패스트푸드 업종에서 많이이용하고, 배달앱 매출액

비중 역시 가장 높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달앱 이용률을 가졌

지만, 배달앱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패스트푸드와 비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식음료점의 경우 배달앱 이용 비율 역시 낮고, 배달앱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

중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C에는 음식점이 위치한 지역의 시장 특성을 나타낸다. 지역 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읍면동 당 평균 인구는 약 2만명이다. 지역 내 음식점의 공급 또는 경쟁

을 나타내는 음식점의 수는 읍면동 평균 129개이다.

3. 코로나19 전후 기간 비교

<Figure 1>은 코로나19 충격 전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와 이용하지 않는 업

체의 매출액 추이를 보여준다. OFDS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매출액 추이

를 나타내며, Non-OFDS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의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

다. 모든 기간 배달앱을 활용하는 업체가 미이용 업체에 비해 높은 매출액을 가지

고 있지만 월별 매출액 변동은 코로나19 전까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 12월 연말

에는 두 그룹 모두 11월과 1월에 비해 높은 매출을 보인다.

2020년 2월 대구지역코로나19 충격이후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와그렇지 않은

업체 모두 매출액은 감소한다. 그러나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은 약 900만원에서 800만원수준으로 약 10% 정도 감소하지만, 배달앱 미이용 음

식점은 약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약 30% 정도 감소한다. 즉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매출액감소는배달앱을이용하지 않은음식점이이용업체에 비해두배이상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된 3월의 경우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약 800만원의 매출을 유지하며 더 이상의 매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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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미이용 음식점의 경우 매출은 약 400만원으로 한 차례 더 감소한다. 4월에 코로

나가 완화되기 시작함에 따라서 두 그룹 모두 매출이 상승하지만, 상승 폭은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에서 크게 나타난다.

<Figure 1> COVID-19 and Restaurant Sales

Notes: Solid blue line presents the average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that use online food

delivery services while the dotted red line presents those that do not use OFDS. Monthly

sales are ten thousand KRW.

<Table 2>는코로나19전후의배달앱이용그룹(OFDS)과미이용그룹(non-OFDS)

의 평균 매출액을 보여준다. 해당 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평균 매출에 미친 효

과가 배달앱 이용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 파악할 수 있다. (1)열과 (2)열의

(c)행은 코로나19 충격이 배달앱 이용 여부에 따라 두 그룹에 미친 매출액 효과를

보여준다. 배달앱 미이용 그룹은 코로나 전보다 282만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배달앱 이용 그룹은 144만원 매출액이 감소했다. 코로나19 후 매출액 감소는 배달

앱 미이용 그룹에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그룹의 매출액 감소를 다시 한

번 차분함으로써 이중차분 추정치 138만원을 구할 수 있다.

배달앱 이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매출효과 추정에 있어서 이중차분이 필요한

이유는 (3)열의 (a)와 (b)행을비교함으로써도 알수 있다. 배달앱 이용 그룹은 코

로나19 전후기간모두통제집단에비해평균매출액이높다. 따라서이를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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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함으로 두 그룹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Table 2> Difference-in-Differences (DID) Estimate

(1) Control

(Non-OFDS)

(2) Treatment

(OFDS)

(3) Difference

(a) Before

(Nov. 2019 to Jan. 2020)
786.1 914.3

(2a)-(1a)

128.2*** (15.49)

(b) After

(Feb. 2020 to Apr. 2020)
504.0 770.7

(2b)-(1b)

266.6*** (11.61)

(c) Difference
(1b)-(1a)

-282.0***

(2b)-(2a)

-143.6***

DID

138.4*** (7.92)

Notes: Numbers are the means of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The number in the bottom right

cell is a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e. Numbers in parentheses for column (3) and

row (c) are restaurant-clustered standard errors.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Figure 1>과 <Table 2>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 비해 매

출액 감소 폭이 작음에 따라배달앱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음식점을보호해주었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음식점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 특성 등

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다음 장에서 음식점 고정효

과와 지역 요인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Ⅳ. 분석 결과

1. 모형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음식점 매출감소 피해가 배달앱 이용 여부

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다음의 실증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log        ×   (1)

식 (1)에서 종속변수인 log  는 음식점 의 월 매출액(만원)의 로그값

이다. 의 경우 2020년 2월에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를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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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써 분석 기간이 2020년 2월에서 4월이면 1, 그이전 기간에는 0의값을 가지

는 더미변수이다. 은 코로나 기간 전후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의 차이를 나타낸

다.4) 의 경우음식점 가배달앱을 이용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가

지는 더미변수이다.5) 는 음식점 고정효과이다.  는 오차항이며 음식점 수준

클러스터 표준오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추정치는 코로나19와

배달앱 활용 여부의 교차항의 추정치()이다. 해당 추정치는 코로나 기간 배달앱

을 이용한 음식점과 미이용 음식점 간의 매출액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추정치가

양(+)의 값을 가진 경우 코로나 기간 배달앱이 음식점 매출을 보전한 효과를 의미

한다.

<Table 3> Regression Results: Effects of COVID-19 on Sales of Restaurants with and

without Online Food Delivery Services

(1) (2) (3) (4)

COVID -0.385*** -0.451*** -0.332*** -0.398***

(0.003) (0.004) (0.003) (0.004)

COVID×OFDS 0.251*** 0.258***

(0.007) (0.007)

Restaurant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Controls No No Yes Yes

No. of restaurants 29,614 29,614 29,614 29,614

Obs. 147,015 147,015 147,015 147,015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log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from Nov. 2019 to Apr.

2020 in Daegu. COVID is a dummy variable that has 1 if a period belongs to Feb. to

Apr. 2020 and 0 otherwise. The OFDS variable takes a value of 1 if restaurants use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and 0 otherwise. All regressions include restaurant fixed

effects. Controls include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in each of the 198

neighborhoods (eup-myeon-do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restaurant-

clustered.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4) 월별고정 효과를 추가하면 3개월 단위 기간 변수인 코로나19 변수와 중복되어 코로나 변수는

모형에서 식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별 고정효과를 포함한 모형은 강건성 검정에서 제시한

다.

5) 배달앱 이용 여부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3개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앱 활용을 고려하거나 월별로 배달앱 활용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도 분석 결과의 질적인 차

이는 없었다. 해당 결과는 강건성 검정에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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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식 (1)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1)열의 코로나 변수의 계수 추정

치는 -0.385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계수 추정치는 코로나 발생 이

전 3개월에 비해 코로나 발생 후 3개월간 음식점업의 평균 월매출이 약 38% 감소

하였음을의미한다. (2)열은코로나19와배달앱 이용 교차항을 추가해코로나로 인

한 매출 감소를 배달앱 이용 여부에 따라 얼마나 보전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교

차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변수의 계수 값은 배달앱 미이용 업체의 매출액 감소를

나타낸다. 즉 배달앱 미이용 업체의 매출액은 평균 45% 감소하였다. 교차항 변수

의 계수는 0.251로 코로나19 기간 배달앱을 이용할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약

25%p 더높은 매출액을 가지는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결과 역시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했다. 즉 (2)열을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 기간 배달앱을 이용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액이 약 45% 정도 감소하였으나, 배달앱 이용하면 약 20%

의 매출액 감소만이 발생한다. 이상의 결과는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매출액감소

의 절반 이상을 배달앱 이용을 통해 보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3)열과

(4)열은 해당 음식점이 직면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읍면동 수준의 음식점

수와 인구를 분석에 포함한다.6) 지역 관련 통제변수를 추가할 경우 코로나19 효과

는 약간 변동하지만, 배달앱의매출 보전효과에대한 분석 결과는 (1)열과 (2)열의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하다.

<Table 3>은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코로나19 충격에 대해 통제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매출액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배달앱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업에서 매장 내 식사 등의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지는 경우비대면서비스로의전환을통해음식점의매출감소를일부보전할 수있

었음을 시사한다.

2. 업종별 결과

본 절에서는 업종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배달앱 이용 시 어느 정도

6) 읍면동수준에서인구와 음식점 수의 월별 변동은 크지 않아 고정효과모형에서 통제변수의 역

할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발생 기간을 분석한다는 본 연구의 특성상 특정 지역

에서 단기간 사업체 수와 인구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제변수를 추가한 결

과를 제시한다.



배달앱 이용과 음식점업 매출: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효과를 중심으로 83

매출액 감소를 보전시키는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다. 업종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일

반음식점, 패스트푸드, 식음료점으로 구분한다. <Table 4>의 (1)열과 (2)열의 결

과는 일반음식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평균적으로 약 37%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열의 코로나19와 배

달앱 이용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

음식점은 약 42%의 매출액이 감소하지만, 배달앱 이용 일반음식점은 미이용 업체

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24%p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발생

시 배달앱 이용 일반음식점의매출 감소는약 18%이다. 일반음식점이 전체 음식점

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Table 4>의 일반음식점의 분석 결과는 <Table

3>의 전체 음식점업 결과와 유사하다.

<Table 4> Regression Results by Industry

(1)

Restaurant

(2)

Restaurant

(3)

Fast Food

(4)

Fast Food

(5)

Beverage

(6)

Beverage

COVID -0.370*** -0.422*** -0.074*** -0.072*** -0.310*** -0.328***

(0.004) (0.004) (0.009) (0.021) (0.010) (0.011)

COVID×OFDS 0.246*** -0.002 0.141***

(0.00884) (0.0234) (0.0256)

Restaurant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Yes Yes

Controls Yes Yes Yes Yes Yes Yes

No. of restaurants 23,557 23,557 2,822 2,822 3,235 3,235

Obs. 115,549 115,549 14,992 14,992 16,474 16,474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log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in three industries

(restaurant, fast food, and beverage) from Nov. 2019 to Apr. 2020 in Daegu. COVID

is a dummy variable that has 1 if a period belongs to Feb. to Apr. 2020 and 0 otherwise.

The OFDS variable takes a value of 1 if restaurants use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 and

0 otherwise. All regressions include restaurant fixed effects. Controls include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in each of 198 neighborhoods

(eup-myeon-do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restaurant-clustered.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3)열과 (4)열의 결과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이다. 패스트푸

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평균적으로 약 7%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

(4)열의 경우 코로나19와 배달앱 교차항의 계수 추정치는 매우 작으며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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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다. 이것은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배달앱 이용 및 미이용 업체 모두

비슷한 매출 감소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배달앱 플랫폼 이용이 코로나 기간 미이용 업체에 비해 추가적인 매출 보전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패스트푸드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부터 포장과 배달 등을활용

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라는 대면 소비

를 어렵게 하는 충격에도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7% 정도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패스트푸드는 매장 내 식사라는 대면 서비스 이외에도 포장 등 비

대면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코로나19 기간 배달앱을 통한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 효과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5)열과 (6)열의 결과는 식음료점을 분석한 결과이다. 식음료점의 경우 코로나

19 충격으로약 31%의매출액이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교차항을 추가한 결과

배달앱 미이용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33%의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배달앱을

활용하면 약 14%p 미이용업체 대비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음료점 역

시 포장을 통한 비대면 판매는 코로나 이전부터 활발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일반음식점보다약간 작게 나타났다. 하지만 패스트푸드와는 달리식음료업

체는 배달앱 활용을 통해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에 배달앱 이용률이 낮았던 식음료점에

서 포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이라는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크게 받은 업종은 일반음식

점과 식음료점, 패스트푸드 업종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내 취식이라는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할 채널이 거의 없었던 일반음식점이 가장 큰 코로나19 충격

을 받았으며 이 경우 배달앱 이용업체는 비대면 판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

을 경험했다. 또한 배달앱 외에는 다른 비대면 판매방법이 없었던 일반음식점에서

배달앱을 활용한 매출액 보전 효과가 가장 컸다. 동시에 배달앱의 코로나19 충격

보전 효과는 포장 등의 다른 비대면 소비 채널이 발달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포장 판매라는 비대면 소비 채널이 활발했던 식음료점의 경우 매

출 보전효과는 일반음식점보다는 작았지만 패스트푸드보다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실제 매출 충격은 음식점의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

스 전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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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건성 검정

본 절에서는 동일한 샘플에 대하여 코로나19 전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코로나

더미변수 대신에 월별 고정효과를 추가한 모형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시군구 수

준의 지역요인 및산업특성을통제하기위한고정효과를추가한모형의결과를제

시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배달앱을 새로 이용하기 시작한 음식점도 배달앱이용

업체로 고려한 분석 결과도 제시한다. 다양한 강건성 검정 결과는 앞에서 보여준

결과와 유사하다.

<Table 5> Robustness Checks: Alternative Fixed Effects

(1) (2) (3) (4)

COVID×OFDS 0.260*** 0.249*** 0.198*** 0.192***

(0.007) (0.007) (0.007) (0.007)

Restaurant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Month Yes No No No

County×Month No Yes No Yes

Industry×Month No No Yes Yes

Controls Yes Yes Yes Yes

No. of restaurants 29,614 29,614 29,614 29,614

Obs. 147,015 147,015 147,015 147,015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log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from Nov. 2019 to Apr.

2020 in Daegu. COVID is a dummy variable that has 1 if a period belongs to Feb. to

Apr. 2020 and 0 otherwise. The OFDS variable takes a value of 1 if restaurants use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 and 0 otherwise. All regressions include restaurant fixed

effects. Controls include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in each of 198

neighborhoods (do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restaurant-clustered.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첫째, 월별 고정효과를 추가하였을 때 3개월단위의 코로나 전후 더미변수는 모

형에서 제거된다. 이 모형은 코로나 기간 전후의 평균적인 매출액의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 전후 월별로 다른 충격을 구분해 보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Table

5>의 (1)열에는 코로나19 더미 대신 월별 고정효과를 추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

석 결과는 교차항의 계수가 0.260로 <Table 3>의 결과와 양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

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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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에서 통제한 읍면동 수준 인구수와 음식점 수 외에 시간에 따라 변하

는 또 다른 지역 특성 요인들에 의해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배달앱 이용 효과가 다

를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군구 수준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고정효과

를 추가한 분석 결과를 <Table 5>의 (2)열에서 제시한다. 이를통해읍면동 수준의

시장 및 지역 상황에 더해 시군구 수준의 지역 특성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다. (2)

열의 결과 배달앱 미이용업체에 비해 이용업체는 약 24%p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는 <Table 3>의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업종 특성 요인들에 의해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배

달앱 이용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3)열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위해 산업별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고정효과를 추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배달앱 미이용

업체에 비해 이용 업체는 약 19%p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는 <Table

3>의 결과보다 약 5%p 정도 낮은 값이나 질적으로는 유사한 결과이다.

넷째, (4)열에서는 앞서 논의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지역별 고정효과를

함께 분석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음식점 고정효과와 읍면동 수준의 기업 수, 인구

외에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별, 시군구 수준의 특성들까지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도 <Table 3>의 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에서는 교차항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19 이전에배달앱을 이용한 경우에만 배달앱 이용업체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와같

은 정의를 따를 경우 코로나19 기간에 배달앱을 새로 이용한 사업체의 효과가 누락

되어 배달앱 사용 효과를 과소 추정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 기간 동안 배달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1,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0의 값을 가지도록 배달

앱 변수를 재정의한 뒤 분석을 수행하며, 해당 결과는 <Table 6>의 (1)열과 (2)열

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배달앱의 매출액 보전 효과는 35%로 <Table 3>보다

약 10%p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6>의 (3)열과 (4)열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배달앱을 처음 이용하

는업체도이용업체로 정의한결과를제시한다. (4)열의 교차항에서 코로나19 충격

이 발생했을 때 배달앱 이용 업체는 미이용업체에 비해 약 43%p 정도 매출액이 높

게 나타난다. 이는 <Table 3>의 결과보다약 20%p 높은 수준이다. 이는 배달앱이

용 시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매출 보전효과가 큰 업체가 배달앱을 이용하기 시작했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업체를 포함하더라도 배달앱이 코로나19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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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완화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 자체에는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Table 3>은 배달앱 이용 시 보전 효과가 큰 업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보전 효과의 하한을 추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Robustness Checks: Alternative OFDS Measure

(1) (2) (3) (4)

COVID -0.332*** -0.450*** -0.332*** -0.455***

(0.003) (0.004) (0.003) (0.004)

COVID×OFDS 0.357*** 0.432***

(0.007) (0.006)

Restaurant fixed effects Yes Yes Yes Yes

Controls Yes Yes Yes Yes

No. of restaurants 29,614 29,614 29,614 29,614

Obs. 147,015 147,015 147,015 147,015

Note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log monthly sales of restaurants from Nov. 2019 to Apr.

2020 in Daegu. The OFDS variable in columns (1)and (2) takes a value of 1 if

restaurants use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for at least one month during the

six-month sample period and 0 otherwise. The OFDS variable in columns (3)and (4)

takes a value of 1 for observations only for the months in which the restaurant uses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and 0 otherwise. All regressions include restaurant fixed

effects. Controls include the population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in each of 198

neighborhoods (dong).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re restaurant-clustered. *, **,

and *** indicate significance at the 10, 5, and 1% levels, respectively.

Ⅴ.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이 음식점의 매

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월평균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추

정에는 신한카드에서 제공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대구광역시 음식

점의 매출액, 배달앱 이용 여부가 포함된 신용카드 거래 자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

공하는 지역별 인구 정보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배달앱이 보존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변수와 다양한 고정효과를 추가하고, 배달앱

이용업체의 정의를 바꾸어 분석한 결과와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또한 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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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일반음식점, 식음료점, 패스트푸드점으로구분 후 분석한 결과기존에 비대

면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던패스트푸드 업종은 대면서비스에 충격을 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상대적으로 덜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달앱 외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달앱의 매출액 보존 효과도 거의 존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했던 일반음식점과 식음료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배달앱을 통해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발생한 음식점의 매출 손실을 배달앱 이용을 통해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업종별로 매출 손실 정도와 보호 정

도를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논문의결과는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지원되었

는지를 연구하거나, 향후 비슷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질 때 지원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해 온오프라인 채널

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배달앱 수수료 등 영업비용에 관한 정보는 없으므로

매출 증가가 음식점의 이익 또는 손실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음식점의 비용구조를 고려한 종합적인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배달앱 이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음식점

의 생존과 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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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Food Delivery Platform and Restaurant Sales:

Evidence from a Local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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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7)

We examine the impact of COVID-19 on restaurant sales depending on the
use of online food delivery service (OFDS) platforms. Using data on credit card
transactions of restaurants in Daegu, we find that OFDS restaurants could cover
more than half of the lost sales driven by COVID-19. The sales loss covered
by OFDS was larger in restaurants than in fast food and coffee shops. Our
findings on the role of OFDS platforms in reducing the damage to restaurant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pandem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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