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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원전사고와 같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불확실

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일수록 정보 추

구 욕구가 증가하며,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Ball-Rokeach and DeFleur, 1976; 
Vozab et al., 2023). 이러한 경우에 언론 매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뉴스를 보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 갖는 인식과 태도

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estlund and Ghersetti, 
2014). 특히, 미디어는 위험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Jurgens and Helsloot, 2018).
이러한 관점에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

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언

론 보도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섭취에 대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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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형성하였으며, 일본산 수산물의 소비 위

축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우

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 규모는 약 621만 톤으

로 1990년 이후 연평균 10.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KOSTAT, 2024). 반면, 2023년 일본산 수산

물 수입량은 3만 2,363톤으로 원전사고 직전 년

인 2010년 이후 연평균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FIP, 2024).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수산물 안전성 인식 및 

소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일본산 수산물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에서도 확인되었다. Kang(201
5)에 따르면, 국산 수산물의 소비 비중은 원전사

고 당시 43.6%에서 2014년 9월 40.3%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는 후

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다핵종제거설비(Adv
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처리수 처

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원전 오염수 해양방

류를 개시하였으며, 약 30~40년에 걸쳐 희석된 

원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방류될 것으로 전망된

다. KINS(2021)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

내 해역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러 매체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유입 시기와 그 영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가 보도되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

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사례를 고려한다면 수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수산물 소비

에 미친 영향을 인지적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소비자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행태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설문 조사에 기초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분석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Park and 
Lee(2018)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뉴스에 대

한 노출 정도가 일본 관련 상품과 태도에 유의미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Ha and Song(2016)은 일본산 수입식품뿐 아니라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높은 우려를 

확인하였다. Yun and Kim(2022)은 방류 이후 수

산물 구매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5% 
이상으로, 방류 이후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소

비자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Kang(2015)
은 응답자의 81%가 원전 오염수 유출 이후 수산

물 소비를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안이 주원인임을 주장했다. Lee et al.(2017)
은 소비자의 대부분이 후쿠시마 관련 식품에 대

해 높은 위험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Yoon(2019)은 원전사고 이후 갈치는 37.5% 
그리고 고등어는 3% 이상 월평균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의 경우 설문지 설계 방식의 오류와 

설문자의 태도, 성향, 그리고 이해도에 따른 응답 

편차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Choi and Pak, 2005). 
이에 따라,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검색 빈도, 
언론 보도 건수 등의 지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인하고, 원전사고

가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졌다. 
Wang et al.(2022)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

련 검색어들의 상대 검색량을 고려한 중력모형을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의 수산물 교역

량을 예측하였으며,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일본의 

교역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30%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Choi et al.(2016)은 원전사고 이후 수

산물 소비는 감소한 한편, 돼지고기 소비는 원전

사고 관련 유해 정보 1,000건당 100% 증가한 것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Jeong et al.(2022)은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보도가 국내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액에 미치는 이월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으

며, 방사능 관련 뉴스 1건이 보도되었을 때 수산

물 구매액은 약 0.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정보가 모두 부정적이라고 가정하고, 정보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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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논조에 따라 대중의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De Vreese, 2005).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감성분석

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내

용 및 논조를 수치화하고, 이를 설명변수로 포함

하여 수산물 소비량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획량과 소비량

이 많은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9년까지 전체 고등어 수

입량의 28.3%에 불과했던 노르웨이산 고등어 비

중이 2023년에는 87.7%로(FIP, 2024), 지난 14년

간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 간의 실증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고등어 소비량,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감성지수, 국내 고등

어 생산량,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 그리고 국내 

고등어 소매가격을 포함한 수요함수를 설계하였

다. 
본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

를 중심으로 식품 안전성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

가 국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소비

자들의 수산물 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소비 

감소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

과 같다.

< 가설 1 >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

도의 논조 및 내용이 부정적일수록 국내 고등어 

소비량은 감소한다.

< 가설 2 >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

도의 논조 및 내용이 부정적일수록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은 증가한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국내 고등어 소비량

(Consum)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고등어 생산량

(Product),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Norway), 그리

고 국내 고등어 소매가격(Price)을 독립변수로 한 

국내 고등어 수요함수를 설정하였다(Kim and 
Shim, 2021; Nam and Choi, 2017). 또한, 독립변수

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감성지

수(Senti)를 포함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

론 보도가 국내 고등어 소비에 미치는 이월효과

를 추정하였다.
모든 변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시차를 투입

하였으며, 변수의 단위 평준화와 편차 조정을 목

적으로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Polcyn et al., 2023). 분석 기간은 2023년 이전 

국내 고등어 소비량 자료의 부재와 2022년 이후 

국내 고등어 소매가격 자료의 결측치를 고려하

여, 2013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설정하고 

109개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고등어 소비량, 국내 고등어 

생산량 그리고 국내 신선‧냉장 고등어 소매가격 

변수는 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관측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FOC, 2024),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 변

수는 수산정보포털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FIP, 
2024). 국내 고등어 소비량 자료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제공되고 있어 2013년 1월부터 2017년 3
월까지의 소비량은 통계자료와 동일한 계산 방식

(소비량=전월재고+생산량+수입량-당월재고-수출

량)을 통해 직접 계산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감성지수 

변수의 경우 뉴스 기사를 수집한 후 감성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감성지수는 영(0)에서 100까지

의 값으로 영(0)에 가까울수록 긍정을 100에 가

까울수록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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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수 도출에 앞서 ‘네이버 뉴스(http://news.
naver.com/)’에서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소요 시간이 짧은 Beautiful
Soup를 이용하였다. 검색어는 선행논문을 참고하

여 ‘후쿠시마’와 ‘오염수’로 선정하였으며(Park, 2
019; Wang 2013), 검색어 간 중복된 기사를 제외

하고 3만 8,808개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자연어 처리에서는 크롤링(crawling)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전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형태

소 분석은 한국어 텍스트 전처리, 특히 토큰화 

및 문장 분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kang 
and Yang, 2020). 본 연구는 파이썬(Python)의 한

국어 자연어 처리 패키지인 ‘KoNLPy’의 형태소 

분석기 중 가장 실행 속도가 빠른 ‘Mecab’ 모듈

을 이용하였다. 워드임베딩의 경우 한국어 위키

백과, KorQuAD, 네이버 영화 말뭉치(corpus)를 

‘Mecab’으로 형태소 분석한 35만 8,043개의 말뭉

치로 사전 학습된 100차원의 Word2Vec를 활용하

였다. 마지막으로, LSTM 모델 학습을 위해 3가

지 극성(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였으며, 3명 

작업자의 라벨링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는 총 5,423개로, 비율은 80:20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Classfication Consum
(ton) Senti Product

(ton)
Norway

(ton)
Price

(₩/kg)

Obs. 108 108 108 108 108

Mean 10659.891 60.961 9712.702 2804.945 2804.945

SE 4912.973 5.283 8556.242 2336.092 1219.063

Min 903 44.332 218 0 6779

Max 21093 100 39577 10710 12350

Skew .113 -.118 1.163 1.305 .208

Kurtosis 2.377 2.789 4.244 4.454 2.507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
rocessing, NLP) 기술을 이용한 장단기 메모리(Lo
ng Short-Term Memory, LSTM) 감성분석을 통해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논조 및 내용을 월별 

감성지수로 수치화하고, 이를 내생변수로 포함하

여 Almon(1965)의 다항시차분포분석(Polynomial D
istributed Lag, PDL)을 통해 이월효과를 추정함으

로써 첫 번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그랜저 인과성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

해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과 감성지수의 인과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노르

웨이 고등어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
or Auto Regressive model, VAR)을 이용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시차를 두고 언론 보도로부터의 

감성지수와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충격반응함수(Impulse R
esponse Function, IRF)을 통해 감성지수의 변화가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에 미치는 동태적 반응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두 번째 연구 

가설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다항시차분포분석 결과

<Table 2>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감성지수가 음(-)의 부호로 추정됨에 따라 언론 

보도의 내용이 부정적일수록 국내 고등어 소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언론 보도가 이루

어진 당월 감성지수가 1% 증가할수록 당월 국내 

고등어 소비는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월효과는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4달 전 보도까지 현재 시점의 

소비에 1.2%의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일본 방사능 관련 언론 



최연지ㆍ김도훈

- 1108 -

ln(Consum) Parameter
Robust
Standar
Errors

t (p-value)

cons 45.884 14.375 3.19 (0.002)

ln(Senti) t -1.805** 0.906 -1.99 (0.051)
ln(Senti) t-1 -1.745*** 0.684 -2.55 (0.013)
ln(Senti) t-2 -1.619*** 0.665 -2.43 (0.018)
ln(Senti) t-3 -1.427** 0.703 -2.03 (0.047)
ln(Senti) t-4 -1.169* 0.688 -1.70 (0.094)
ln(Senti) t-5 -0.845 0.575 -1.47 (0.147)
ln(Senti) t-6 -0.456 0.348 -1.31 (0.196)

ln(Product) t -0.030 0.046 -0.65 (0.515)
ln(Product) t-1 -0.055 0.033 -1.65 (0.103)
ln(Product) t-2 -0.070** 0.033 -2.14 (0.036)
ln(Product) t-3 -0.075** 0.036 -2.11 (0.039)
ln(Product) t-4 -0.071** 0.036 -1.99 (0.051)
ln(Product) t-5 -0.057* 0.030 -1.89 (0.064)
ln(Product) t-6 -0.033* 0.018 -1.81 (0.075)
ln(Norway) t 0.153* 0.081 1.89 (0.064)

ln(Norway) t-1 0.119** 0.053 2.23 (0.029)
ln(Norway) t-2 0.089** 0.042 2.09 (0.040)
ln(Norway) t-3 0.063 0.043 1.47 (0.146)
ln(Norway) t-4 0.041 0.043 0.95 (0.344)
ln(Norway) t-5 0.023 0.037 0.62 (0.536)
ln(Norway) t-6 0.009 0.023 0.41 (0.683)
△ln(Price) t 0.200 1.133 0.18 (0.861)
△ln(Price) t-1 -0.525 0.745 -0.71 (0.483)
△ln(Price) t-2 -1.018 0.759 -1.34 (0.185)
△ln(Price) t-3 -1.278 0.888 -1.44 (0.155)
△ln(Price) t-4 -1.307 0.919 -1.42 (0.160)
△ln(Price) t-5 -1.103 0.793 -1.39 (0.169)
△ln(Price) t-6 -0.668 0.489 -1.37 (0.176)
F (p-value) 2.489(0.020) AIC 145.138
R2 0.237 Adj.R2 0.142 BIC 165.75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Analysis of Polynomial Distributed Lag 
Model

보도 노출 후 7일째에 이월효과가 소멸되며 구매

회복이 일어난다고 본 선행연구(Jeong et al., 
2019)와 달리, 원전사고 관련 부정적인 언론 보도

는 수산물 소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당월(t) 및 한 달 전(t-1) 생산

량의 증가는 현재 시점의 국내 고등어 소비에 대

한 유의한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의 증가는 당

월(t)부터 2달 전(t-2)까지 국내 고등어 소비량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졌으며, 국내 생산량은 국

내 고등어 소비에 약 0.03~0.075%, 수입량은 0.0
8~0.1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수입 증가는 국내 고

등어 소비량에 더욱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도 국내 생산 고등어보다 크다고 볼 수 있

다. 노르웨이 고등어는 중간 유통·가공업체를 거

쳐 자반과 필렛(순살)으로 가공된 후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나(KMI, 2021), 국내산은 위판 후 7
0% 이상이 냉동 창고에 저장되며 저장 후 가공

용 및 식자재용으로 유통되는 비중은 전체 고등

어류 생산량의 13%에 불과하다(Lee et al., 2019).
셋째,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국내 고등어 소비는 증가하는 한편, 국내 고등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국내 고등어 소비는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르웨이

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300g 이상으로 크기가 대

형화되는 반면(みなと新聞, https://www.minato-yam
aguchi.co.jp/, 2017.12.16.), 국내산의 경우 국민 선

호도가 높은 크기 및 품종의 고등어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국내 고등어 생산량을 살펴

보면, 식용 선호도가 높은 300g 이상의 중·대형어

는 24.8%에 불과하나 식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망치고등어 어획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벡터자기회귀모형 및 충격반응함수 결과

VAR 분석을 위한 적정 시차의 경우 

LR(likelihood ratio), FPE(Final Prediction Error),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기준에 의하여 

3으로 선정하였다.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 1% 
유의수준에서 감성지수가 노르웨이 수입량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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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변수로 나타나 VAR 모형의 내생변수는 월별 

감성지수와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 순으로 설

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

론 보도의 감성지수 상승에 대한 노르웨이산 고

등어 수입량 반응을 보면 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감성지수의 한 달 전(t-1) 값은 현

재 시점의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에 유의한 

영향은 주지 않았다. 그러나, 2기(t-2)와 3기 전

(t-3) 부정적인 언론 보도의 증가에 따라 현재의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은 1.3~2.2%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에 장기적인 영

향을 미치며, 부정적인 언론이 보도된 후 2달 정

도의 시차를 두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Fig. 1]의 충격반응분석 결과, 감성지수에 대한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의 충격이 감성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감성지수의 충격이 노

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에 주는 효과는 큰 것으

로 나타나 감성지수가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

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감성지수 

변화율의 오차항 충격에 대한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의 변화율은 6개월 후 충격이 영(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감성지수의 충

격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량에 6개월 정도까

지 양(+)의 영향을 미치며, 3개월에 걸쳐 감성지

수의 충격에 대해 수입량은 약 0.7%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Fig. 1] Analysis of 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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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LSTM 감성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극성(긍정, 부정, 중

립)을 점수로 도출하여 언론 보도의 월별 감성지

수를 계산하고, Almon의 다항시차분포모형을 통

해 2013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감성지수 및 

국내 고등어 생산량, 국내산 신선‧냉장 고등어 가

격 그리고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이 국내 고등

어 소비량에 미치는 이월효과를 추정하였다. 또

한, VAR 모형을 이용하여 노르웨이 수입량과 감

성지수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VAR 
모형 검정을 통한 실증분석은 그랜저 인과성 검

정과 충격반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시차분포분석 결과, 수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일수록 국내 고등어 소비는 감소하며, 장

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감성지수가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량에 미치는 단

방향의 인과적 영향과 감성지수에 충격이 발생하

고 2개월 후부터 6개월까지 노르웨이 고등어 수

입량의 유의미한 증가가 있음을 그랜저 인과성 

검정과 충격반응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즉, 수

산물에 대한 정보가 부정적일수록 국내 고등어 

소비는 위축하는 한편, 노르웨이 수입산 고등어

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신선도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Kim, 2018). 식품 안전

성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전 생산·유통과정에

서의 선도·품질관리 개선 및 과학적·객관적 정보 

제공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품질관

리에서의 이점뿐 아니라 안전성 우려를 해소함으

로써 국민의 위험 인식 개선과 국내산 고등어 소

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와 논조의 균형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키워드 분석

을 통한 언론 보도, 정부 부처의 보고서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상의 정보 제공 프레임에 대한 지

속적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감성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언론 보도의 기사 수가 아닌 논조 및 내용

을 수치화하여 국내 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

으며, 향후 오염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에 대한 

대응‧대책 수립 시 예상되는 수산업 피해 조사 

단계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관련 부정적인 

정보의 증가에 따른 수산물 생산 및 수입량 변화

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수산물 안전성 문제 발

생 시 관련 정보 전달이 국내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소비량 추정 시에 식용과 비식용 소비를 

구분하지 못하였으며, 고등어와 망치고등어의 생

산통계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는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에서는 고등어와 망치

고등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수출입통계

에서는 두 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망치고등어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망치고등어가 수급표상 국내 고등어 소비량 변화

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향후 품종과 식용 및 비식용 소비

를 구분하여 일별 혹은 주별 단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현실성 있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이 감성지수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이월효과를 반영하고 있으

나, 분석 과정에서 감성지수 외에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들을 누락함으로

써 부정적 감성지수의 효과가 다소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체재, 수입가격, 그 외 국

내외 시장경제 변수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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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언론 보도의 논조 및 내용이 소비에 미치는 

순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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