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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회 경제 치가 쇠고기 구매 태도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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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urrent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consumer attitudes toward factors determining beef purchasing and 

improving distribution systems. The frequency of beef purchasing was shown to reflect social and economic status, where 

inhabitants in large cities, such as Seoul, with higher salaries showed a higher frequency. In addition, consumers that were 

in their forties bought beef more frequently than consumers that were in their twenties. Consumers in Seoul and the 

megalopolis with a monthly income of higher than 200 million won preferred to purchase meat from department stores 

and discount markets. In contrast, people in small cities with lower incomes tended to buy meat from butcher shops and 

brand shops. In a question regarding unsatisfaction factors of retail beef, individuals that were in their thirties with a high 

income had concerns associated with packaging problems. For people under thirty with low income, the consistency of 

quality and price were the prime concerns. In regards to the beef grading system, consumer response varied between 

inhabitants, monthly income and age group, where consumers from small cities that were in their twenties and forties with 

a low income had a negative viewpoint. For the differential beef distribution system, housewives between the ages of 30 

and 40 from a small city with an income higher than 200 million won had a positive response; however, a large number 

of consumers were not familiar with this system. The most demanding beef cut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loin, flank 

and rib.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purchasing beef were as follows: price, breed and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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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쇠고  비는 민 경  장과 어 양  

창  거듭해 민 1 당 비량    1990  

4.1 ㎏에  2001  8.7 ㎏  2  상 가하 다.  같

 빠  비 가는 1997  후  시장 개 에  값  

한 쇠고  향도 크다. 쇠고  비  양  창

 비  쇠고  매  변   다. 식생

 고 다양한 가 는  쇠고  매가 가능

해  에 비  쇠고  매  다 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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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도 다양한 태  나타나고 다. 비 가 매장에

 쇠고  매할 에 향  끼 는  득 , 

리 습, 상  가격 등에 라 나라마다 차 가   

나, 지 지  연 결과  살펴보  여러 에  

사한  견할  다. Harrington G(1994)는 가  경

개  도에 라  비 향  사한 결과, 개

가  경우, 다  민  빈곤  다  식 에 비해 

 가격  상  비싼 계   비량  극  낮

고, 개 도상 가는 경  비  여  는 도시 산

 어  계  심  비가 가하는 양

상  보 다. Issanchou S(1996)는 비 가 매장에   

매할 에 향  끼 는 한 , 리 편 , 

동  사   도 시  복지 행 도, 식  안

, 양학  균 ,   내 ,  질  능  

질  들었다. 리 편  주 가 가 에  식  리

하는 시간   짧아지고 리 지식  떨어지고 는 

  다.  프랑스 주  리 시간  2차 

계  당시 3시간에   30  짧아 다. 산

 식  안  근 들어 가장 큰 업계  가 

고 다. 우병 생 후, 쇠고  비가 감한 , 

나다 등  사 에  비 가 안 과  에 해 

얼마나 민감하게 하는지  미루어 짐 할  다. 쇠고

 지 에 포함  포 지 산  심장  계 질  한 

원  알고 는 비 들  쇠고 가 건강에 지 않  

것  식하여 진 에  쇠고  비 가  

고 ,  비  쇠고 에  돼지고   닭고

 차 체 고 다.

 질  쇠고  고  질 에도 브랜드, 질

시, 라벨링, 동 복지 등에 해 결 다.  

 알 진 브랜드  쇠고 는 그 지 않  것에 비해 비

 매행동에  용한다. 가 는 민간단체가 

공 하는 질  에 한 신뢰도  다는 에

 쇠고  매에 리하고, 특 한 사 , 특  함  

등에 한 보  라벨에 시하여 비 에게 공하는 것

  매 사 결 에 도움  주는 것  나타났다. 쇠

고  능  질과   연도, 직감  향미

다. 능특 에 한 별, 연 별 비   사결과, 

직감  여 보다 남 , 미는 나 든 사람보다 나  어린 

사람 , 연도는 남 보다 여   민감한 것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쇠고 에 한 비  식과  연

는 주  매   도, 개 에 비한 내산 쇠

고  차별 , 브랜드 등  심  루어 다. Oh DH(1986)

는 가  주 들  상    가공  비실태

 사한 결과,  비 는 돼지고 나 닭고 에 비

해 쇠고   하 , 가 안 , 질  

가격  지해 주  라는 것  나타났다. 우리나라 

비 는  쇠고 보다 내산 쇠고 , 내산 쇠고  에

는 한우  하고 었 , 그 는 내산  한우고

가 질    것  하 다. Shin 등(2001)

 연 에 는 쇠고 에 한 도시 가계 도  한 결

과, 모든 계 에  , 등 , 가격  공통  

시하 고, 브랜드, , 질에 해 는 연 별, 지역별  

차 가 었다. 쇠고  가격에 하는 도체특 별 민감도

는 근내 지 , 등심 근 , 직감  았 , 가격 

탄 는 등심 근 , 근내 지 , 도, 등 지 , 도체 량 

 아 거   하  에 한 근내 지 도 향상

 필 하다고 하 다. 

브랜드 쇠고 에 한 비  지도는 80%  1996

도에 비해 20%가 아 다. 그러나 브랜드 쇠고 가  한

우에 비해 맛  다는 평가는 36%에 과하 고, 가격만 비

싸다는 답도 44%에 달해 브랜드 쇠고 에 한 신뢰도는 

 낮  것  나타났다. Cho 등(1999)  비 들

 쇠고  할  , 가격, 매장 청결도, 상강도 

 시 하는 것  보고하 다. 하는 는 등심

 가장 았 (67.3%), 등 에 해 는 58%가 필 하

다고 답하 , 11%는 아직도 등 에 해 모 고 

는 것  나타났다. 쇠고  시 시 어야 할 항목  

, 장 간, 안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민 득  차 가하고 는 시 에  

비   매 태도 한 진   뀌고 다. 우

리나라 쇠고  산업  하  해 는 변 하고 는 

비  식  악하여 마케 에 용하고  도  

비하는 것  하다. 라  본 연 는 비  사 , 

경  에  쇠고  매결   하고, 행

도에 한 향  사하여 비  맞춤  마케   도 

개 에 용코  실시하 다. 

재료 방법

1. 조사방법 모집단 특성

 연 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  1,500  상

 지   하여  1,343 에 해 

하 다. 사집단  거주지역, 도시 , 월 , 가   

연 별 빈도는 Table 1과 같다. 거주지 별 답    빈도

는 체 답  1,343   울, 역시, 시가 각각 15.7%, 

28.2%, 56.1% 었다. 월  100만 원 미만  19.1%, 100만 

원에  200만 원  26.6%, 200만 원 상  44.3% 었 , 

가 원  별 는 2 , 3 , 4   5  상  각각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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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umer distribution on survey

n %

City

Seoul  211  15.7

Megalopolis  379  28.2

Municipal  753  56.1

Income/month(million won)

<100  256  19.1

100～200  492  36.6

200<  595  44.3

Family number(person)

2  130   9.7

3  287  21.4

4  656  48.9

5<  270  20.1

Age(year)

20  305  22.7

30  506  37.7

40  448  33.4

50<   84   6.3

Occupation

Householder  530  39.5

Student  141  10.5

Office worker  568  42.3

Others  104   7.7

Total 1,343 100.0

21.4%, 48.9%  20.1% 었다. 

2. 통계분석

료 통계  SPSS Windows(ver 18.0)  용하여 

에 한 도, 매 시  고  , 매결  질 , 

시사항에 한 향 등  항에 해 는 빈도  실

시하 다. 다 답 항  경우 우 에 라 첫 째  

 째 답만  택하여 하 다. 차  답

 사   변  하여 횟 , 장 , 개

사항, 등 도에 한 향, 매 에 한 향 등  

하 다.

결과 고찰

1. 소비자의 사회, 경제 치가 쇠고기 구입횟수에 미

치는 향

Table 2에  보는  같 , 사 상 비  쇠고  평

Table 2. Effect of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on 

the beef purchase frequencies

Response(%)

Weekly Biweekly  Triweekly Monthly

Avg. 31.1 27.7 16.6 24.6

City

Seoul 16.3 18.3 13.6 13.3

Megalopolis 34.6 25.6 23.0 23.7

Municipal 49.1 56.1 63.4 63.0

Income/month(million won)

<100 12.8 17.2 14.1 30.7

100～200 33.3 34.4 49.8 36.4

200< 53.9 48.5 36.2 32.9

Family number(person)

2  6.3  8.5  8.0 18.0

3 19.5 22.8 19.7 22.2

4 53.9 48.7 54.5 39.6

5< 20.3 20.0 17.8 20.3

Age(year)

20 15.8 21.4 23.9 31.3

30 39.8 35.5 41.3 35.4

40 37.3 36.9 27.2 28.2

50<  6.5  5.6  7.0  5.1

Occupation

Householder 42.6 40.6 38.0 34.5

Student  9.5  9.6 12.7 11.1

Office worker 39.6 40.8 42.3 48.4

Others  8.3  9.0  7.0  6.0

균 횟 는 1주 에 1  상  31.1%  가장 많았 , 

2주 에 1 도 27.7%  나타나  1～2주에 1  쇠고

 하고 었다. 는 Cho 등(1999)  1주  1   

31.2%, 2주 1  28.8%  사하 다. 

 같  차 는 할 매장,  등  매장  크

게 가하여 비  쇠고  매가 편리해지고, 냉장  

통  어 한 에 많  양  쇠고  해 보 할 

필 가 없   다. 한, 쇠고  횟 는 

비 가 해 는 경에 라 차 가 었다. 거주지별 는 

울  역시에 거주하는 비 가 시에 거주하는 

비  보다 횟 가 많았다. 울  역시  경우 

 매주 는 2주에 1  도 쇠고  하고 었 나, 

 시에 거주하는 비 는 3주 1  는 월 1  쇠고  

하고 었다.  같  결과는 도시  규모에  쇠고

 매시  규모  그  차 에 하는 것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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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 도시규모가 클  쇠고  매장에 비  근  

용 하여  빈도가 많  것  었다. 월 득 

과 쇠고  횟 는 득   횟 가 많

 것  나타났다. 월 득  200만 원 상  비 는 주

 매주 쇠고  하고 는 , 100만 원 하  비

는  월 1  하고 었다.  같  경향  

득   계  경우 쇠고   많고 가 에  

보  지 않  냉장 쇠고  많  하   

었다.

가   경우, 2  가  비 는 월 1  도 하

고 었 나, 3  상  비 는 한 경향  보 지 않

았다. 연 별 쇠고  횟 는 20 가 월 1 , 30～40 는 

매주 는 2주 1  하 고, 50  상  한 경향  

보 지 않았다. 직업별 는 가 주 , 학생, 직장   

횟 가 많았다. 특  가 주  경우 매주 는 주 2

가 각각 42.6%, 40.6%  많았고, 3주 1  는 월 1 도 각각 

38.0%, 31.3%나 어  고  포  보 다. Cho 

Table 3. Effect of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on the purchase place

Response(%)

Super market Butcher shop Department store Agri.coop. mart Discount mart Brand shop Others

City

Seoul 27.1 11.3 35.3 11.1 13.7 18.5 17.1

Megalopolis 21.1 31.4 24.5 18.7 31.5 29.6 22.9

Municipal 51.9 57.4 40.3 70.2 54.8 51.9 60.0

Income/month(million won)

<100 18.0 20.8 10.1 18.7 12.3 33.3 20.0

100～200 38.3 38.9 27.3 38.0 38.4 40.7 25.7

200< 43.6 40.3 62.6 43.3 49.3 25.9 54.3

Family number(person)

2 12.0  9.3  9.4  9.9 11.0 14.8 11.4

3 27.8 18.1 23.7 21.1 35.6 25.9 22.9

4 43.6 52.2 47.5 45.6 34.2 40.7 51.4

5< 16.5 20.4 19.4 23.4 19.2 18.5 14.3

Age(year)

20 29.3 19.9 31.7 24.0 16.4 25.9 25.7

30 39.1 36.3 33.8 38.6 54.8 29.6 40.0

40 30.1 36.1 31.7 29.2 23.3 37.0 28.6

50  1.5  7.8  2.9  8.2  5.5  7.4  5.7

Occupation

Householder 36.1 41.9 34.5 34.5 42.5 25.9 42.9

Student 15.0  8.8 16.5 11.1  5.5 18.5 11.4

Office worker 40.6 40.4 43.9 47.4 43.8 51.9 42.9

Others  8.3  8.9  5.0  7.0  8.2  3.7  2.9

등(1999)  쇠고  매에 한 사에  주 1  쇠고  

하는 가  31.2%  가장 많았 , 2주당 1  하는 가

도 28.8%  보고하여  사결과  사한 경향  보 다.

라 , 우리나라 가 에  쇠고  횟 는 

 사  경  에 향  고 는 것  나타났다. 

울시 는 역시에 거주하는 비 가 시  비

보다, 고 득  득 보다, 40 가 20 보다 횟

가 많았다.  

2. 소비자의사회, 경제 치가쇠고기구입장소에미

치는 향

 통시  고 다양 에 라 쇠고  

 장 도   주에  , 할 , 생산  

단체 매장 등  변 하고 다. Table 3  비  계 별 

쇠고  매 장  나타낸 것  쇠고  매 장 는 비

가 거주하고 는 도시  규모에 라 차 가 었다. 

울시에 거주하는 비 는 주  , 마켓,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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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에 , 역시 거주 비 는 주  과 

에 , 시  비 는 주  생산  단체 매장, 할   

에  하고 었다.  같  결과  보아 다양한 

통시  상  집 어 는 울  비 는 

매장  신뢰 , 고    편  시하고, 역시 

 시  비 는 주  가격  시하는 것  었

다. 월 득별 는 100만 원 하는 브랜드 매장과 , 

100만 원에  200만 원  브랜드 , , 마켓, 

생산  단체 매장 등  용하여 비  고  포  보 다. 

한 200만 원 상  비 는   할  주  

용하고 는 것  나타났다. 체  득  

 고 스러운 매장  매장  신뢰  시하 다.

가  에 어 는 2  가  경우 브랜드 과 할

, 3  가  과 마켓 , 4  가  

과 할 , 5  상  , 생산  단체 매장  

 주  용하 다. 연 별 쇠고   장 는 20 가 주  

과 마켓  용하고 었고, 30 는 과 할

 주  용하고 었 나, 마켓과 생산  단체 매

장도 상당  용하고 었다. 40 는 과 브랜드 

매장에  쇠고  하고 었 , 50  상  연

 생산  단체 매장   주  용하고 는 것  

나타났다. 결과  신 에 하는 20, 30 는 신뢰할  

고, 여러 가지 쇼핑  한 장 에  할  는 매장  

하는 , 40  50 는 고  개  매장과 브랜드  

시하는 경향  보 다. Ahn 등(1981)  사 상 주  

63%, Cho 등(1999)  59.9%가 에  쇠고  하

고 는 것  보고하 다. 

결과  비  쇠고  매장 택  거주 지역, 득 

 연  등에 라 달랐다. 도시는 매장  신뢰 과 고

 시하여   , 도시는 가격  시하

여 과 할  하 다. 월 득 200만 원 상  

고 득   할  하여 고 한 매장  

 신뢰  시한 , 100만 원 하  득  

브랜드 매장과  주  용하여 과 가격  

시하는 것  었다. 

본 사결과  행 연 결과  볼  쇠고   장 가 

에  , 할 , 생산  단체 매장,  등  

다양 고  알  었다. 라  쇠고  매장  주변 

비계  고 하여 그 태  결 해야 할 것  사료

다. 

3. 소비자의사회, 경제 치별쇠고기 매상품에

한 개선 사항

Table 4는 쇠고 에 한 비  계 별 사항  사

한 결과, 비  쇠고 에 한 사항  체  

생상태  포장  개  가장 많았다. 도시 별 는 

울  경우 생상태  포장  개 에 한 가 가장 많

았다. 역시는 포장 과 가격 하,  시는 질  균

과 상  다양 에 한 가 많았다. 득 별 

사항  월 득 100만 원 하  득  가격 하  

상  다양 , 200만 원  계  포장   생

상태 개  가장 많  하 고 그 에 질  균 과 

가격 하에 한 도 상당  었다. 200만 원 상  고

득  포장 , 질  균   생상태 개  

하 다.

가  에  사항  2  가  질  균 과 

상  다양 , 3  가  포장 과 상  다양  

주  하 다. 4  가   5  상  가  보다 

사항  다양하여 4  가  경우에는 질  균 , 생

상태, 포장   가격 하 , 5  가  상  생상태, 

상  다양   가격 하  비슷한 비  하 다. 연

별 는 20 가 질  균 과 가격 하 , 30 는 포장

  상  다양  가장 많  하 다. 40 는 포장

  생상태, 50  상  생 상태  상  다양  

하 다. 사 상  직업별 쇠고 에 한 사항  

가 주  경우 생상태, 상  다양   가격 하 , 

학생  질  균 , 가격 하  생상태가 개 돼야 하

는 것  나타났다. 직장  포장상태, 질  균   

생 상태에 해 만 하지 못하고 었다. 

Cho 등(1999)  쇠고  매에 한 비  사에  거주 

지역,  에 계없  생상태 개 에 한 가 가

장 많았다고 하 다. Shin 등(2001)도 쇠고 에 한 비  

사에  비  사 , 경  에 라 도가 다

다고 하 다.

상  결과  합하  체 는 내에  시 고 

는 쇠고  생상태  질  균 에 해 개  

하 다. 한 비 가 처한 사 , 경  에 라 

사항  달라 쇠고  매시 매장  , 득   연

 등  고 한 마케  략 립  필 한 것  사료

다. 

4. 소비자의 사회, 경제 치별 쇠고기 등 제도에

한 의향

Table 5는 등 에 한 비  계 별 향  한 것

 특별시에 거주하는 비 는 등 에 해 모 거나, 

하게 생각하는 양극단  향  보 , 역시는 

 는 약간   않 과 모 다가 비슷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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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on the demanding points for beef

Response(%)

Variety of product Consistency of quality Package Price down Safety

Avg. 11.6 28.7 3.2 12.0 44.5

City

Seoul  9.9 14.2 17.1 12.2 18.3

Megalopolis 31.8 24.7 39.0 32.1 28.0

Municipal 58.3 61.1 43.9 55.8 53.7

Income/month(million won)

<100 21.9 18.5 12.2 26.9 18.1

100～200 34.4 35.7 41.5 35.3 36.8

200< 43.7 45.8 46.3 37.8 45.1

Family number(person)

2 11.3 13.4  7.3  9.0  7.4

3 26.5 17.4 26.8 21.8 22.1

4 41.7 50.1 48.8 48.7 48.9

5< 20.5 19.0 17.1 20.5 21.6

Age(year)

20 21.9 25.5 14.6 25.0 21.1

30 42.4 38.3 43.9 34.6 36.4

40 28.5 31.9 36.6 34.0 35.4

50<  6.6  4.3  4.9  5.8  6.6

Occupation

Householder 40.4 35.7 35.6 40.4 42.0

Student  7.9 12.1  4.9 10.9 10.0

Office worker 43.7 45.3 51.2 38.5 40.8

Others  7.9  7.0  7.3 10.3  7.3

시는 약간   않다는 비 가 많았다. 

체  도시 규모가 클  등 에 해  경향  보

나, 도시 규모  계없   식도 상당  많았

다. 득 별 는 100만 원 하  득  등 에 

해  모 고 었고, 200만 원 득   않다  약

간 하다가 많았다. 200만 원 상  하다  약간 

하다가 많아 득  아짐에 라 등 에 해 

 식하고 었다. 

가  에  등  식  2  가  경우  않

다  모 다가 많았고, 3  가  하다  약간 하

다가 많  , 4  가  약간 하다   않다는 

답  많았다. 5  상  가   않다  하다

가 비슷한 비  보 다. 가  에  등 에 한 향

 한 경향  보 지 않았다. 연 별 는 20  경우  

모 다가 가장 많아 등 에 한 식  하 고, 30

는 약간 하다  하다  답비  아 비  

 등 에 해 었다. 40  50 는  않다

는 답  많아 등 에 해 었다. 

결과  쇠고  등 에 한 비  식  거주

지, 월 득  연 에 라 다   보 , 체

  식  강한 것  나타났다.  같  결과

는 Cho 등(1999)  체 답  80% 상  등 에 해 

꼭 필 하거나 필 하다고 답하여 등 에 한 비

 식  었고, 거주지에 향  지 않았다고 한 

보고  상 한 결과  보 다.  같  차 는 Cho 등(1999)

 사가 가 에   매하는 주  계  주  

상  사한 , 본 연 는 주  비 한 직장 , 학생 

등  다양한 계  상  한  다. 결

 등 에 한 비   식  시키  

해 는  보가 필 하고, 보는 도시, 득

, 20  40  상  연  등  심  하는 것  

람직할 것  사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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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on 

the consumer's attitude to beef grading system

Response(%)

Important
Slightly 

important

Not at all 

important

Don't 

know

City

Seoul 17.1  8.9  6.7 18.3

Megalopolis 29.0 29.5 26.7 22.9

Municipal 53.8 61.6 66.7 58.8

Income/month(million won)

<100 17.3 21.1 16.7 30.7

100～200 34.9 38.8 46.7 38.6

200< 47.9 40.1 36.7 30.7

Family number(person)

2  9.3  8.0 13.3 15.0

3 22.1 20.3 10.0 20.9

4 46.9 55.7 50.0 45.1

5< 21.8 16.0 26.7 19.0

Age(year)

20 22.2 18.1 16.7 35.3

30 37.5 43.0 30.0 32.7

40 34.9 32.9 43.3 22.9

50  5.5  5.9 10.0  9.2

Occupation

Householder 39.1 48.1 36.7 31.4

Student  9.9  6.8  3.3 19.6

Office worker 43.1 37.6 53.3 43.1

Others  7.9  7.6  6.7  5.9

5. 소비자의 사회, 경제 치별 구분 매제도에 한

의향

Table 6  매 에 한 비  향  사한 결과

 거주지별 비  향  울시  경우  모 다  

하다가 비슷한 비  나타나 극단  경향  보 , 

역시는 약간 하다,  않다  하다  답

하여 매 에 해 비   편 었다. 시

는  모 다, 약간 하다,  않다  매

에 해 었다. 월 별 는 100만 원 하  

득 에 는  않다  모 다가 압도  많아 

매 에 해  식하고 지 못한 것  나타났고, 

200만 원  득    과 

  재하는 양상  보 다. 월 득  200만 원 상

 고 득  하다  약간 하다가 많아 매

가 쇠고  통에 한 역할  하고 는 것  식하

Table 6. Effect of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on 

the consumer's attitude to beef breed and origin differential 

marketing system

Response(%)

Important
Slightly 

important

Not at all 

important

Don't  

know 

City

Seoul 16.2  8.2 12.0 17.0

Megalopolis 28.6 33.6 32.0 18.5

Municipal 55.1 58.2 56.0 64.4

Income/month(million won)

<100 17.9 17.1 36.0 29.6

100～200 34.8 43.2 32.0 41.5

200< 47.3 39.7 32.0 28.9

Family number(person)

2  9.0 11.6 12.0 13.3

3 22.2 17.1  8.0 23.0

4 47.4 55.5 64.0 46.7

5< 21.5 15.8 16.0 17.0

Age(year)

20 22.1 13.7 20.0 37.8

30 38.1 40.4 32.0 33.3

40 34.0 37.0 40.0 23.0

50<  5.8  8.9  8.0  3.7

Occupation

Householder 39.9 50.7 36.0 26.7

Student 10.2  5.5  8.0 17.0

Office worker 41.9 35.6 52.0 51.1

Others  8.0  8.2  4.0  5.2

고 었다. 체  득 에  매 에 한 비

  득   그   식하고 

었다. 

가   별 매 에 한 비  향  한 경향

 보 지 않았 ,  모 다 는   않

다가 많았다. 연 별 는 20 에 는 모 다가 많  , 30

에 는 약간 하다  하다가 많아 그 에 

해  평가  하고 었다. 40 는  않다, 약간 

하다  하다   비  보여 체  

 식하고 었 , 50  상에 도 비슷한 양상  

보 다. 직업별 는 가 주 가 약간 하다  하다 

 답하여 지도가 가장 았 , 학생  직장  

모 다   않다가 많아 아직  도에 한 식  

한 것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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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등(1999)도 매 도에 해 비   

필 한 것  식하고 었고, 거주지별 는 울시나 

역시 보다는 시에  지도가  았다고 하 다. 결

 매 에 한 식  거주지, 월 득, 비  

연   직업에 라 다  것  나타났다. 그  

 도시에 거주하는 월 득  200만 원 상  30～40

 가 주 에  았다. 한 아직도 사 계 에 라 상당 

비  비 가  도에 해 모 거나  않다고 느

끼고 어, 에 합한 보  개 , 실행하는 것  필

한 것  나타났다.  

6. 쇠고기 구매 시 소비자가 고려하는 선호부

쇠고 에 한 비   는 그 나라  리 용도에 

해 주  결 다. 양  경우는 스 크 가 주  

루고 고, 본도 스끼야끼 리  주  하고 어 등심  

가장 많  하고 다(Cho 등 2007). 우리나라는 거리나 

고   갈비  용하고 어 주  양지, 갈비  

하는 것  보고 고 다. 그러나 근 들어 양식 리

가  가 에  보  등심  안심에 한 

도도  가하고 는 에 다(Cho 등 1999).

비 가 하는 쇠고  에 한 사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난  같다. 

비 가 하는 쇠고  는 등심, 양지, 갈비  안

심  나타났다. 비  쇠고 에 한  

하여 거리 54.9%, 고   갈비가 각각 39.5%, 9.7%  

주  거리  탕용  쇠고  하고 는 것  보

고하 다. 

그러나 근에 Cho 등(1999)  등심 68.3%, 양지 22.4%, 갈

비 7.4%  하 고, 비  85% 상  등심과 안심  

하고 는 것  보고하여 비  쇠고  비 향

 변하고 는 것  나타났다. 한  같  결과는 우

리나라 비  쇠고  비양상   거리 는 

Table 7. Effect of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on 

the consumer's preference portion

Portion  Response(%)

Loin 32.5

Chuck  4.3

Flank 19.3

Fore leg  1.7

Hind leg  1.4

Rib 18.4

Shank  9.2

Tenderloin 13.2

고  주에  스 크  행 고 어 등심과 안심  

하는 에 , 양지  갈비에 한 도도  

 나타나 거리  갈비 리도 주  쇠고  리  

것  다. 

7. 쇠고기 구매 시 고려요소

비 가 쇠고  매  결 할 에 고 하는 는 크

게 매결    매시 에   나눌  

다(Issanchou S 1996). 매결   단계에  는 

매하고  하는 에 한 비  믿 과 태도 다. 들 

 주  습에 크게 하 , 에 한 보습득 

도에 라 태도가 변한다. 습득  보는 비  사 , 

격 , 심리  상태에 라 다 게 해 다.  경험 

한 한  용한다. 특  매 사 결 에 어 

가격에 한  경험  매우 하다. 매단계에 는 

 내 ,  에 해 매 사가 결 다. 내  

는  고  특징  색, , , 마블링, 등  

 착지  등 ,  는 가격, 브랜드, 원산지 등  

에 해당한다. 

Fig. 1  우리나라 비 가 쇠고  매 시 고 하는 사항

에 하여 별 답 비  나타낸 것 다. 

1  고 사항  (45%), 가격(16.4%), 원산지(16.3%) 

 나타났 , 2  고 사항  등 (25.5%), 브랜드

(15.4%)  원산지(13.7%)  나타났다.  가격  시하

는 경향  Cho 등(1999)  Neely 등(1998)  결과에 도 

   다. 

Issanchou S(1996)  보고에 하  비 는 가격에 해 

생산비용  뿐만 아니라 질  간  나타내는 척도

 식하고 었 , 가격  비 가 상하고 는 것보

다 지나 게 거나 낮  경우, 그  질  심하는 

Fig. 1. The factors affecting beef purchase on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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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다고 하여 가격  비  매에 미 는 향  큼

 시사하 다. 브랜드  통  한 럽  경우에

도 비  64%가 질   에 비해  우 하지 않

, 53%는 가격만  비싼 것  식하고 어 우리나라

 비슷한 경향  보 다.

 연 사 결과  Issanchou S(1996)가 한 매에 

향하는 에 비하여 해 하  우리나라 비 는 

 내  보다는    시하는 것  나타

났다.  같  경향  쇠고   후 통 장에   

나타나고 는  쇠고  내산  갑 매하고 

는 우리나라 쇠고  통 실과 하지 않다. 특  원산지

에 한 비   심   하고 다. 비 는 

어떤 태 든 신뢰할  는 쇠고  매할  는 도

 장  원하고,  장 가 장에   동  원

하고  시사하고 다. 한 아직  마블링, 색 등과 

같   고  내  에 한 식도가 지 않 나, 

내   시 는 스 크 등과 같  양식 리가 

빠  도  산 고 어  충 하는 도 병행해야 

할 것  보 다.  해 는 사 에  통에 

지 질 리에 한 연   장에 도 할  도  

체계  근  어야 할 것  사료 었다.

8. 쇠고기 구매결정 품질 요인

쇠고  질  크게  개 야  나눌  다. 하나

는 시각  질 고, 다  하나는 능  특 다. 시각  

질  색, 견고 , 마블링, 피하지   근  사  지

 에 해당한다. 사료 주  사   단 비  시에 

 나타나는 란색 지 , 색  근  등도 시각  질에 

포함 다. 능  특  다 , 연도, 미 등 ,  특

 비 가 매장에  직  할  없어 시각  특  

용하여 간  한다(Chambers & Bowers 1993). 

비 가 쇠고  매시 시 하는 질  Fig. 2  

같다. 

첫 째 택 결과에 하  우리나라 비 는 신 도(29.4%), 

색 (7.1%), (4.6%) 등  시하 다.  째 택에

는 연도(23.0%), 신 도(19.9%), 냉동, 냉장 상태(16.9%) 

 나타났다. 결과  우리나라 비 는 매장에  쇠

고  택할  신 도, 색   냉장, 냉동 상태  시

하 다. Cho 등(1999)에 하  쇠고  매시 향  미 는 

 신 도(60.7%)  (14%)  시한다는 결과

 나타내어 본 연  사결과  사한 경향  보 다. 

신 도 그 체는 비 가 매장에  직  단하

는 어 다. 비 는 색과 고   에 해 

신 도  간  한다. 라  비 는 신 도  

Fig. 2. Perceived quality at the point of purchase on 

consumers social-economic status.

색  동 한 것  간주하는 경향  어 매장에  색 

지가 매우 함  시사하고 다. 매 쇠고  냉동, 

냉장 상태에 한 비   심  우리나라 쇠고  

통  냉동 에  냉장  고  나타내고 

다. 는 가 에  리 태가  거리 는 고

에  양식 스 크  뀌고  시사하고 다. 결

 내 쇠고  시장에  내산 쇠고 가  쇠고

 열한 경쟁에  살아남  해 는 매장에  

한 신 도,  색 리   냉장  통체계  보

하는 것  시 한 것  사료 다. 

요 약

본 연 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비  1,343  상

 쇠고  매   과 쇠고  통 도에 한 

비  향  사하여 쇠고  마케 에 용하고  실

시하 다. 가 에  쇠고  하는 는 비  사

, 경  에 라 다 게 나타나, 울시  역시가 

시보다, 고 득  득 보다, 40 가 20 보다  

주 하고 는 것  나타났다.  장 는 울시, 

역시 등 도시 거주  월 200만 원 상  고 득  

, 할  주  용하고 는 , 도시  

득     주  용하 다. 시  쇠고

에 한 개  사항  도시 거주 , 고 득   30  상

 생, 포장  도시, 득   20 는 질  

균   가격 하  하 다. 등 에 한 식  거

주지, 월 득  연 에 라 다 게 나타났 , 도시 

거주 , 득   20  40 에   나타났다. 

매 에 한 향  도시 거주 , 200만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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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득 , 30～40  가 주 에   평가하

나, 상당비  비 가  도에 해 모 거나 

 않  것  식하고 었다. 쇠고  매시 고 하는 사

항   는 등심, 양지, 갈비 었 , 매시 고

 , 가격, 원산지 었다. 한 질 는 

신 도, 색  등 , 시사항에 해 는 가격,   

 시 하는 것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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