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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2 

퀵커머스 소개 및 국내 현황

■	 	퀵커머스란 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받아 거점 배송망을 통해 단시간�
(1~2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도록 배송하는 상거래 서비스를 지칭

	 ●	 	배송의 신속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

	 ●	 	기존 이커머스가 강조하는 가격 경쟁력과 상품 다양성보다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 중점

[그림 1] 소매 상거래 방식의 진화

출처: 딜리버리히어로 (https://www.deliveryhero.com/blog/quick-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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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이커머스 전반의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졌으나, 국내 퀵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망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편

	 ●	 	(공급) 배달의민족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 규모를 2025년 5조 원으로 전망하는 
등 긍정적이며, 한국을 퀵커머스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포부를 내비침1

	 	 -	 	이륜차 중심 라스트마일 배달(Last-mile delivery)2 네트워크의 발달을 퀵커머스 발전 가능성의 
근거로 꼽음

	 ●	 	(수요)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Statista는 국내 퀵커머스 매출성장률을 2024~2029년 기간 동안 매년 
7.49%로 전망하며, 1인당 매출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

	 	 -	 	Statista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퀵커머스는 신선 및 가공식품, 생필품과 같은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함

	 	 -	 	또한 배달 수요가 높은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집도와 1인 가구 증가 
추세) 및 높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도 기여

■	 	퀵커머스는 물류와 배송 네트워크 투자가 중요한 자본집약적 사업

	 ●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상품을 준비하고 배차하기 위한 전략적인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
ment Center, 이하 MFC)3 네트워크 설립이 필요

	 ●	 	라스트마일 배달을 위한 이륜차 중심의 촘촘한 배송 네트워크 또한 필요

■	 	따라서 국내에서는 기존 이커머스 사업 진출로 유통·배달망�
을 기(旣)보유한 대형 플랫폼이나 물리적 매장 네트워크를 
거점 배송망으로 이용 가능한 중대형 소매업체가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함

	 ●	 	국내 주요 퀵커머스 사업자
	 	 -	 	B마트: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즉시배송 서비스로 다양	

한 식료품을 판매
	 	 -	 	요마트: 요기요의 즉시배송 서비스로 생필품부터 식료품	

까지 다양한 상품을 취급
	 	 -	 	요편의점: 편의점 상품을 신속하게 배송해주는 요기요의 

서비스

1 포춘코리아(https://www.fortun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22), 2024.5.6. 접속
2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기 직전에, 배송지를 출발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마지막 구간을 가리키는 배송을 의미
3 도심에 있는 소형 물류센터로, 보관, 피킹, 포장, 출하, 배송까지의 물류 과정을 모두 수행하며 주문을 처리하는 물리적 공간을 지칭 

[그림 2] 퀵커머스의 주문에서 배달까지 과정

출처: 		딜리버리히어로 (https://www.deliveryhero. 
com/blog/quick-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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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즉시배송: 홈플러스의 소형 매장을 통해 즉시배송을 제공
	 	 -	 	GS더프레시: GS리테일의 신선식품 전문 브랜드로 즉시배송 서비스를 운영
	 	 -	 	e마일: 이마트의 소형 매장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통해 즉시배송 서비스를 제공

■	 	판매 품목이 겹치는 지역 중소상공인과 경쟁구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형 기업의 골목상권침해 
우려 의견 존재4

	 ●	 	한편 디지털 전환 패러다임 하에 새로운 형태의 상거래 채널이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문제 정의 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평가가 필요

■	 	본 고는 경제·경영 분야 학술 및 정책연구문헌을 통해 이커머스와 기존 오프라인 소매유통채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유통시장 먹거리로 부상한 퀵커머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퀵커머스를 특정하여 진행한 연구는 국내외 통틀어 흔하지 않으므로 이커머스 관련 연구 다수 참조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채널 간 관계에 대한 문헌연구

■	 �2000년대 초중반에는 물리적 매장을 가진 새로운 유통업자 등장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	 	미국에서는 대형 할인점(Supercenter)의 등장이 지역 중소상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 다수 
존재(Hausman and Leibtag 2007, Jia 2008, Ellickson and Grieco 2013, Ellickson et al. 2020)

	 ●	 	비교적 원거리에 있는 대형 할인점 방문을 위한 이동 비용(Travel costs) 증가 대비, 상품 할인을 통해 
얻는 바구니 가격 인하(Lowered basket price) 간의 비용편익 트레이드오프 분석 관점에서 접근

■	 	대형 할인점과는 달리, 이커머스는 ①상품 다양성 증가, ②이동 비용 미발생뿐만 아니라 ③저렴한 바구니 
가격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에 기존 유통채널을 대체 가능한 채널로서의 성격이 강함

	 ●	 	구매 채널의 증가와 더불어 채널 내 상품 다양성의 증가는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 이에 따라 
소비자 효용이 증대됨을 보이는 연구 존재(Brynjolfsson et al. 2003, Quan and Williams 2018)

	 ●	 	이동 비용의 절약도 이커머스를 통해 소비자가 얻는 편익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Huang and Bronnenberg 2023)

	 ●	 	가격경쟁력은 물리적 매장과 이에 따른 고용의 불필요 등으로 겸비 가능

4 한국경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817520003884), 2024.5.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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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발견 하에 이커머스로부터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한편, 
신규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첨예하게 대립

■	 	한편, 퀵커머스는 기존 이커머스와 비교하였을 때 특이점 존재(Rau et al. 2023)

	 ●	 	주로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구매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자 편의에 집중함에 따라 수익 
모형에 차이 존재

	 	 -	 	최소 주문 요구량이 적은 대신 품목마다 추가 비용을 매기거나(Charge-per-product) 배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므로 한 쇼핑 당 드는 비용이 오프라인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일반적 소매수요를 대체한다기보다 틈새 수요(Niche demand)를 충족시키는 데 최적화

	 ●	 	주문 충족(Order fulfillment)을 위한 네트워크 및 메커니즘 디자인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
	 	 -	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에 MFC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많은 물류창고를 확보하기 위한 설비투자 및 부동산 매입 비용 증대: 다수-소규모의 MFC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소수-대규모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보다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낫다는 연구결과 존재	
(Yang et al. 2024)

	 	 -	 	이와 같이 산포된 다수의 소규모 MFC에 소비자의 충동적 구매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정확도 높은 수요 예측 또한 필요함

	 ●	 	안정적 수요 확보의 불확실성과 높은 초기 투자비용은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기업이 
퀵커머스 시장 진입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함

■	 	따라서, 퀵커머스가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할 때 기존 이커머스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

	 ●	 	현재는 퀵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확장에 집중하여 일반 소매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하며 성장세를 
보일 수도 있으나, 안정기에 접어들어서도 기존의 수익모델을 유지한다면 틈새 수요를 서비스하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음

	 ●	 	퀵커머스가 오프라인 중소상공업자들에게 위협적 존재가 될지는 공급자 투자·운영비용 측면과 함께 
실제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퀵커머스를 특정 오프라인 중소유통업체에 미친 영향력을 측정한 연구는 극소수 존재

	 ●	 	다수의 국가에서 코로나19 특수로 등장한 퀵커머스 업체들이 팬데믹 종식 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연이어 도산하였기에 더 이상 평가할 여지를 상실했기 때문으로 예상5

5 CNN Business(https://edition.cnn.com/2022/03/11/tech/ultra-fast-delivery-startups-fridge-no-more-buyk/index.html), 2024. 5. 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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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여전히 퀵커머스 시장 성장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퀵커머스의 진출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축약형 계량경제모형(Reduced-form econometric model)을 이용해 
분석한 연구 존재(구진경 외, 2022)

	 	 -	 	세 가지 분석을 진행: ①퀵커머스 서비스 가능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전후 경쟁업종 매출 변화, ②MFC 
추가 개설이 소비자의 배달앱 지출과 주변 경쟁업종 지출에 미치는 영향, ③퀵커머스 도입이 오프라인 
도소매 점포에서의 쇼핑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분석 결과, ①MFC의 설치는 주변 편의점, SSM 커피전문점의 매출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②소비자의 배달앱을 통한 지출은 미세하게 증가시키나 주변 관련 상권 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③쇼핑시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침을 발견

	 	 -	 	자료의 한계6 및 그로 인한 모형의 단순화: 퀵커머스의 진출과 그 영향력의 대리변수로 MFC의 진출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변 상권의 매출에 미친 영향이 소비자의 지출 경로 
변화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

향후 퀵커머스 연구 방향성

■	 	미시수준 데이터(Micro-level data)를 분석하여 퀵커머스 이용자 특성 및 구매행동에 대한 이해 증진

	 ●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이용자 설문, 가능한 한 영수증 수준(Receipt-level) 구매 데이터를 통해 퀵커머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세그먼트 특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 필요

	 ●	 	빠른 배달에 대한 지불용의(Willingness-to-pay)를 소비자 특성별로 계산, 사업자 수익성과 연계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후 변화된 소비자의 구매행동 패턴 이해: 습관의 변화, 서비스 충성도 분석

■	 	상품 및 지역 상권 지정을 통한 경쟁 구도 파악 

	 ●	 	상품 시장 정의(Product market definition): 구매 채널, 구매 품목을 모두 식별 가능한 개인 수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 모형을 추정

	 	 -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소비자의 소매 채널 선택 이후 바구니(Shopping 
basket) 선택까지의 구조적 수요 모형(Structural demand model) 추정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따른 
구매 바구니 가격탄력성 측정이 가능할 것임

	 	 -	 	또한 소매 채널의 증가, 이동 비용 절약, 긴급한 수요 충족에서 오는 만족 등을 정량적으로 추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

6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217080001891), 2024.5.6. 접속



45

2024 MAY Vol.119

	 	 -	 	더하여 기업의 전략이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소비자 효용 변화도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할 것임

	 ●	 	지역 상권 정의(Geographic market definition): MFC의 신설과 그에 따른 퀵커머스 서비스 지역 확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이를 바탕으로 지역상권영향 평가를 진행

결론

■	 	퀵커머스는 오프라인 소매업계뿐만 아니라 기존 이커머스의 한계를 극복하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신속한 배송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	 	기존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성장해야 함

■	 �이를 위해 퀵커머스 이용자 특성, 경쟁 구도 파악, 최적의 유통 및 배달망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	 	더불어 퀵커머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익모델과 정책 방안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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