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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vides data for product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grape varieties by analyzing the satisfaction-

importance of the grape selection attributes from a consumer's persp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on consumers aged 19-

59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on their fruit consumption level, preferences according to the grape quality

characteristics,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grape selection attributes. Three hundred and eighty two valid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SPSS 23. In the preference according to the grape quality characteristics,

consumers tended to prefer a sweet taste, black color, and seedless grape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grape selection

attributes according to the level of grape consumption, the high consumption group considers texture, size, shape, color,

ease of removing seeds, country of origin, area of production, certification, and brand to be more important. In satisfaction,

the high consumption group rated satisfaction highly in texture, odor, size, shape, color, ease of removing peelings, ease of

removing seeds, price, country of origin, area of production, certification, and brand. An analysis of the IPA of the grape

selection attributes showed that improvement of price and shape attributes will be prioritized, and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operties, such as seeds, peelings, certification, and brand will be required.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help improve the grape varieties and develop products that meet the consumer needs,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grape

farmers,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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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포도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 및 생산되는 주요 과일 중 하

나로 다양한 계층에서 소비되고 있다(Park KS et al. 2013).

포도는 생식 뿐 아니라 다양한 가공품에도 이용되는 등 활

용도가 높은 과일류이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식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포도는 생식용 포도(dessert grape, table

grape)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 포도의 주요 산지

로 경북, 경기, 충남 지역이 재배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

고, 최근 재배기술 개발과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포도 재배

지가 중부 이북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Park KS et al.

2013).

소비자의 소득수준과 과거 재래시장 및 청과물상 중심의

유통구조가 대형 유통점과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

화하면서 과일류의 소비성향도 변화하고 있다(Lim CI et al.

2005). 한편, 1991년부터 외국산 과일에 대한 수입 개방이

실시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미, 한EU, 한중 등 연이

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산 과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Lee YS 등 2014). 시장 개방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과일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나 2018년 기준

과일 수입액은 12억4천만 달러, 수입량은 83만 4천 톤으로

2008년 대비 각각 136.1%, 58.3%가 증가하였다(관세청 수출

입통계). 이와 같은 외국산 과일 수입 증가로 인해 과일의 자

급률은 2002년 88.9%에서 2017년 74.1%로 14.8% 감소하

였다(Kim SH & Heo SY 2017). 

 과일 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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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과일의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는 국내산 과일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Chung JH 등 2019).

일반 가정에서의 소비 뿐 아니라 외식 및 가공분야에서 수

입산 과일 소비 비중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산 과일은 안정

적인 공급량 확보와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국내시장 공

략을 격화시키고 있다(Wi TS & Jo SJ 2016).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의 소

득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 될 수 있으며(Chung

JH 등 2017) 나아가 우리나라 농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Kim BY 등 2013).

과일류 중에서 포도의 소비량은 2000년 10.3 kg에서 2017

년 4.7 kg으로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2018). 또한, 2000년에서 2016년까지 국내 과일류 전체 생산

량은 증가한 반면 포도 생산량은 2000년 47만 6천 톤에서

2017년 19만 톤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Ministry of Agriculture, 2018). 특히, 포도 생산량은 2000

년을 정점으로 2005년에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칠레 자

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농가가 작목

을 전환한 결과로 예상된다(Hwang YM 2009).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포도의 소비 확대를 위

한 정책적인 지원과 품종개량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도 고품질의 포도 생산을 위한 연

구개발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대 등의 정

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포도 산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Kim KP et al. 2019).

포도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제 과일을 소비

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Wi TS

& Jo SJ 2016). 하지만 포도 관련 연구는 포도의 품질 및

품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 관련 연구(Jang MS et al. 2009;

Kim SH et al. 2015), 품종 및 품질 계량 관련 연구(Choi

MH et al. 2017; Noh YH et al. 2014; Lee MH et al.

2019), 포도 가공식품 관련 연구(Park EK et al. 2010; Park

MY et al. 2011; Han EJ et al. 2013; Hwang MY &

Lee HN 2016) 등으로 한정적이며 포도 소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각종 과일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

는 시장 상황에서 포도 소비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

고 국내산 포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도를 소비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소

비자 스스로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을 측정하여 포도 품질

특성별 선호도와 향후 포도소비의향을 조사하고, 포도의 품

질, 섭취 용이성, 원산지, 브랜드 등 다양한 포도선택속성 중

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로 생

식용으로 소비되는 포도의 소비형태 다변화(Park MY et al.

2011) 및 소비자 요구에 맞춘 품종개량과 제품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포도 생산 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본 설문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0

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3일간 온라인을 통하여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실제로 과일 선택 및 구입을 하는 만

19세 이상~만 59세 이하의 성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

가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수집하였다. 총 50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403부의 설문지 중 응답

이 불성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유효표본 382부

(76.4%)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

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도구에 근거하여 작성한 후 예

비 설문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본 설문문항은 일반사

항(성별, 나이, 거주지, 혼인여부, 직업, 가구구성원수, 월평

균소득),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 포도 품질특성별 선

호도, 포도선택속성별 중요도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내용 중 일반사항은 명목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인

식하는 포도소비수준(1: 전혀 먹지 않음~5: 매우 자주 먹음),

포도 품질특성별 선호도(1: 전혀 선호하지 않음~5: 매우 선

호함), 포도선택속성별 중요도(1: 전혀 중요하지 않음~5: 매

우 중요함) 및 만족도(1: 매우 불만족함~5: 매우 만족함)는 5

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설문은 상명대학

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에서 IRB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BE2019-02-03).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ver 23.0, IBM

Corp., Armonk, NY, USA)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사항과 포

도소비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포도 품질특성의 선호도 분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포도소비정도에 따른 포도선택 속성 항목의 중요

도-만족도 차이는 t-test와 IP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조사대상자 382명에 대한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

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193명(50.5%), 여성이 189명

(49.5%)으로 분포되었으며 연령은 40대가 112명(29.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0대가 108명

(2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는 지역은 서울이 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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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28

명(33.5%)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기술직/전문직이

242명(63.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업

주부가 59명(15.4%), 프리랜서는 27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4명 이상이 192명(50.3%)로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월수입은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인 집단

이 104명(27.2%)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700

만원 이상인 집단이 86명(22.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

만인 집단 83명(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포도소비수준

1) 포도소비수준

포도의 소비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

다. 과일 소비정도에 대한 선행연구(Kim KP et al. 2004;

Lee JY & Shin AS 2015)에 따르면 소비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횟수, 섭취량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개인의 생활양식 및 식생활패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를 이용한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채소와 과일섭취 비교 연구(Lee JY &

Shin AS 2015)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중 미혼인 소비

자 보다 기혼인 소비자의 채소 및 과일의 섭취량이 높고 교

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과일의 섭취량이 400g

이상인 소비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

일 섭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

성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과일 섭취량이 많으며, 월 소

득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201-4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과일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HS & Seo SH 2014). 이처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과일 소

비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치화 된 기준에 의한

소비수준 분류 및 적용에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을 측정하였

다. 소비자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을 분석한 결과, 적

당히 소비한다는 응답이 208명(54.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자주 소비한다’ 141명(36.9%), ‘매우 자주 소비한다’

33명(8.6%)으로 나타났다.

2)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분류

포도품질특성별 선호도 및 포도선택속성 중요도-만족도 분

석에 앞서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포도소

비수준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

다.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비수준 분류 및 적용 한계를 고려하

여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 측정항목의 누적비율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에 따라 적

당히 섭취한다는 응답을 한 소비자를 중소비 집단 208명

(54.5%), 자주 섭취한다, 매우 자주 섭취한다는 응답을 한 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n (%)

Gender
Male 193 (50.5)

Female 189 (49.5)

Age

(yr)

19~29 72 (18.8)

30~39 90 (23.6)

40~49 112 (29.3)

50~59 108 (28.3)

Residence

Seoul 208 (54.5)

Incheon 46 (12.0)

Gyeonggi 128 (33.5)

Marital

status

Married 239 (62.6)

Single 143 (37.4)

Occupation

Self-employment 27 (7.1)

Service/Sales worker 18 (4.7)

laborer/Technician 10 (2.6)

Office/Technical/Professional worker 242 (63.4)

Student 18 (4.7)

Housewife 59 (15.4)

Unemployed 5 (1.3)

others 3 (0.8)

Family

member

1 39 (10.2)

2 51 (13.4)

3 100 (26.2)

4≤ 192 (50.3)

Monthly 

income of 

individuals

(10,000 KRW)

<300 49 (12.8)

300~<400 60 (15.7)

400~<500 83 (21.7)

500~<700 104 (27.2)

≥700 86 (22.5)

total 382 (100)

<Table 2> Grape consumption level

Variable n (%)

not eating at all 0 (0)

eating infrequently 0 (0)

eating moderately 208 (54.5)

eating frequently 141 (36.9)

eating very often 33 (8.6)

Total 382 (100)

<Table 3> Consumer group classification by grape consumption

level

Variable n (%)

High 174 (45.5)

Medium 208 (54.5)

total 3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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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다소비 집단 174명(45.5%)으로 분류하였다.

2. 포도의 품질특성별 선호도와 향후 포도 소비의향

1) 포도의 품질특성별 선호도

포도의 품질특성별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포도의 품질특성 중 맛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맛이 좋다는 응답이 241명(6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달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을 선호한다는 응

답이 141명(36.9%)으로 나타났다.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변화 분석 연구보고서(Lee

YS & Park JW 2015)에 의하면 선호하는 과일을 선택한 이

유로 맛이 총 응답수의 47.0%로 가장 높았으며 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일의

맛 속성 가운데 단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본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며,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맛 품질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Ha SY et al.(2007)의 연구에 의하면 소비

자의 관능이 당도나 산 함량의 개별적인 요인보다 당도:산

함량 비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포도 맛에 대

한 소비자 선호도에서 적정 당도:산 함량 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단맛과 함께 새콤달콤한 맛, 풍부한 과

즙 등 맛과 관련된 과일 품질특성 요구도의 추가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도의 색깔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까만색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52명(66.0%)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다음으

로 붉은색 포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4명(19.3%), 녹색(청

포도색) 포도가 56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Jang

MS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포도의 색은 포도 구입시

주요 고려요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종개량을 통한 다양한

색상의 포도가 존재하여 검은색, 붉은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선호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포도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분석 및 이를 통한 포도의 종자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포도 껍질 유무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없다는

응답이 154명(40.3%)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

로 껍질째 먹는 포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23명(32.2%), 껍

질을 까서 먹는 포도가 105명(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Wi TS & Jo SJ(2016)의 과일의 소비 및 유통시장 트렌드

분석 연구에 의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과일을 껍질째 섭취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능성 측면에서 껍질

속에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하면서 껍

질째 먹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껍질 유무가 상관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성 높은 포도품종 개발을 위해 껍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추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도씨 유무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씨 없는 포도

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80명(47.1%)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

음으로 상관없다는 응답이 157명(41.1%), 씨 있는 포도가 45

명(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도소비수준과의 교

차분석 결과, 중소비 집단이 다소비 집단보다 씨없는 포도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소비 집단이 중소비

집단과 비교해서 씨 유무에 민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Wi TS & Jo SJ(2016)의 과일의 소비 및 유

통시장 트렌드 분석 연구에 의하면 과일이 작을수록 씨 없

는 과일에 대한 요구도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포도씨 유무가 상관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41.1%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포도씨와 선호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Preference of Quality Characteristics of Grapes by Grape Consumption Level n(%)

Variable total
Grape consumption level

χ2

High Medium

Taste
Sweet 241(63.1) 107(61.5) 134(64.4)

0.35
Sweet and sour 141(36.9) 067(38.5) 074(35.6)

Color

Black 252(66.0) 120(69.0) 132(63.5)

2.23Red 074(19.3) 028(16.1) 046(22.1)

Green 056(14.7) 026(14.9) 030(14.4)

Peelings

With peelings 123(32.2) 054(31.0) 069(33.2)

0.23Without peelings 105(27.5) 048(27.6) 057(27.4)

Doesn’t matter 154(40.3) 072(41.4) 082(39.4)

Seeds

With seeds 45(11.8) 030(17.2) 15(7.2)

9.21*Without seeds 180(47.1) 076(43.7) 104(50.0)

Doesn’t matter 157(41.1) 068(39.1) 089(42.8)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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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포도 소비의향

향후 포도 소비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였다. 향후 포도 소비 의향을 분석한 결과, ‘지금과 비슷하게

소비하겠다’는 응답이 232명(60.7%)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앞으로 더 소비하겠다’는 응답이 123명

(32.2%), ‘매우 더 소비할 예정이다’라는 응답이 14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포도소비수준에 따라

향후 포도 소비의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중소비 집단의 경우 향후 포도섭취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다소비 집단과 비교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를 이용한 채소와 과일섭

취 비교 연구(Lee JY & Shin AS 2015)에 의하면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일의 포장단위와 가격, 과일의 특

성에 따라 쉽게 상하거나 무르는 단점 등을 과일 섭취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

일 섭취 장애 요인은 소비이탈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향후 포도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전체의

3.5%로 소수이지만, 그 원인을 조사하여 소비이탈을 줄이고

동시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포도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1)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포도 선택속성의 중요도-만족도 비교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포도 선택속성의 중

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포

도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맛(4.94/5점), 가격

(4.12/5점), 식감(4.04/5점), 색깔(3.85/5점), 향(3.79/5점), 모양

과 크기(3.75/5점)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포도소비

수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맛, 향, 가격, 껍질 제거

편리성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속성에서 다소비 집단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크기, 모양, 색

깔, 씨 제거 편리성, 국내생산지역은 p<0.05 수준, 인증 및

브랜드는 p<0.01 수준, 식감과 생산국은 p<0.001 수준에서

포도소비집단 간 중요성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포도 선택속성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맛(4.20/5점), 식감

(4.03/5점), 향(3.97/5점), 원산지(3.96/5점), 색깔(3.93/5점) 순

으로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포도소비수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맛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다소비 집단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크기, 색

깔, 껍질 제거 편리성, 가격, 인증은 p<0.05 수준, 식감, 향,

씨 제거 편리성, 국내생산지역은 p<0.01 수준, 모양, 생산국,

브랜드는 p<0.001 수준에서 포도소비집단 간 만족도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포도선택속

<Table 5> Intention to consume grape in the future n(%)

Variable total
Grape consumption level

χ2

High Medium

eat very little 2(0.6) 1(0.3) 1(0.3)

26.89***

eat little less 11(2.9) 7(1.8) 4(1.1)

similar to the present 232(60.7) 83(21.7) 149(39.0)

eat some more 123(32.2) 71(18.6) 52(13.6)

eat much more 14(3.6) 12(3.1) 2(0.5)

total 382(100.0) 174(45.5) 208(54.5)

***p<0.001

<Table 6> Analysis on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Importance analysis on the selection attributes of grape mean±SD

Variables
Satisfaction1) Importance2) Satisfaction-Importance(Gap)

High Medium t-value High Medium t-value High Medium t-value

(1) taste 4.261)±0.74 4.15±0.67 1.53 4.51±0.702) 4.48±0.67 0.36 -0.25±0.88 -0.33±0.80 0.98

(2) texture 4.16±0.76 3.93±0.70 2.99** 4.21±0.71 3.90±0.72 4.18*** -0.05±0.78 0.03±0.77 -1.07-

(3) smell 4.08±0.68 3.88±0.71 2.72** 3.86±0.75 3.73±0.68 1.86 0.22±0.91 0.16±0.72 0.72

(4) size 3.90±0.72 3.73±0.70 2.34* 3.83±0.76 3.68±0.66 2.07* 0.07±0.95 0.05±0.84 0.23

(5) shape 4.00±0.73 3.70±0.70 4.07*** 3.83±0.75 3.68±0.67 2.07* 0.17±0.96 0.02±0.80 1.65

(6) color 4.03±0.69 3.85±0.69 2.59* 3.95±0.71 3.77±0.67 2.47* 0.09±0.89 0.08±0.72 0.11

(7) ease of removing peelings 3.70±0.85 3.49±0.76 2.56* 3.48±0.92 3.34±0.76 1.65 0.22±1.06 0.15±1.02 0.65

(8) ease of removing seeds 3.59±0.87 3.35±0.77 2.87** 3.55±0.97 3.31±0.80 2.58* 0.05±1.23 0.04±1.07 0.06

(9) price 3.72±0.88 3.50±0.86 2.39* 4.18±0.73 4.07±0.63 1.67 -0.47±1.14 -0.56±1.11 0.84

(10) country of origin 4.16±0.84 3.80±0.84 4.14*** 3.89±0.91 3.54±0.86 3.77*** 0.27±1.23 0.25±0.93 0.14

(11) area of production 4.01±0.84 3.72±0.86 3.37** 3.68±0.86 3.47±0.78 2.54* 0.33±1.14 0.25±0.99 0.76

(12) certification 3.83±0.96 3.64±0.89 2.00* 3.80±0.85 3.52±0.78 3.42** 0.03±1.26 0.13±1.02 -0.83-

(13) brand 3.93±0.91 3.50±0.85 4.78*** 3.28±0.92 3.05±0.79 2.67** 0.64±1.18 0.45±0.99 1.77

¹)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satisfactory)~5 point (strongly satisfactory)
2)Mean±SD with a 5-point Likert type scale: 1 point (strongly unimportant)~5 point (strongly importan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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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 가

격, 생산국, 맛 등의 항목의 순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나,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 행태변화 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포도의 경우, 수입과 국내산 품종을 모두 구입한 소

비자들의 구매비용이 어느 한쪽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비

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수입품종과 국내산 고가

품종을 함께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YS

& Park JW 2014). 이러한 결과는 과일의 소비지출이 많은

소비자는 과일 구입 시 원산지나 가격조건에 따라 선택하기

보다는 선호하는 과일의 특성을 만족하는 품종들을 선택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포도품종 개발 및 상품

화 과정에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품질특성 분석

등의 소비자 지향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포도 선택속성의 IPA 분석

포도의 선택속성 항목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에 관하여 격

자도를 이용하여 보여주는 IPA Technique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포도소비수준에 따라 각각 <Figure 1, 2>에 제시

하였다. 다소비 집단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아 현재 상황을 유지해도 좋은 부분인 제1사분

면에는 맛(1), 식감(2), 향(3), 색깔(6), 생산국(10) 등으로 나

타났다. 제2 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난 부분으로 앞으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가격(9)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도 선택시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중요

도와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한 항목은 제3사분면으로서 크기

(4), 껍질 제거 편리(7), 씨 제거편리(8), 인증(12), 브랜드(13)

등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제4 사분

면은 모양(5), 국내생산지역(11)으로 나타났다.

중소비 집단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상으

로 높아 현재 상황을 유지해도 좋은 부분인 제1사분면에는

맛(1), 식감(2), 향(3), 크기(4), 색깔(6), 등으로 나타났다. 제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으로

앞으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가격(9)과 크기(5)로 나타

났다. 한편, 포도 선택 시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

와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한 항목은 제 3사분면으로서 껍질

제거 편리(7), 씨 제거편리(8), 인증(12), 브랜드(13) 등으로

나타났다. 중요도가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제4 사분면은 생

Section Attribute

I

(Doing great, keep it up)

(1) taste

(2) texture

(3) smell

(6) color

(10) country of origin

II

(Focus here)
(9) price

III

(Low priority)

(4) size

(7) ease of removing peelings

(8) ease of removing seeds

(12) certification

(13) brand

IV

(Overdone)

(5) shape

(11) area of production

<Figure 1> IPA chart for the selection attributes of grape in a high

level consumption group

Section Attribute

I

(Doing great, keep it up)

(1) taste

(2) texture

(3) smell

(4) size

(6) color

II

(Focus here)

(5) shape

(9) price

III

(Low priority)

(7) ease of removing peelings

(8) ease of removing seeds

(12) certification

(13) brand

IV

(Overdone)

(10) country of origin

(11) area of production

<Figure 2> IPA chart for the selection attributes of grape in a

medium level consump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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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국(10)과 국내생산지역(11)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포도 소비 촉진을 위해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 맛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

격 대비 품종의 다양성 및 만족도(20.0%), 섭취의 용이성

(15.0%), 건강기능성(14.0%)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Kim

SW et al. 2018). 또한, Kim KP et al.(2004)의 연구에 의

하면 포도의 품질 개선 요구사항에서 맛, 신선도, 균일한 품

질 등에서 높은 요구도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꾸준한 품종개량 등 노력의 결과로 맛과 식

감, 향과 색깔 등 핵심적인 속성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진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아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가성비 측면에서 소비자 지

향적인 접근을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포도를 소비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소비자 스스

로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을 측정하여 이에 따른 품질특성

별 선호도와 향후 포도소비의향, 포도의 품질, 섭취 용이성,

원산지, 브랜드 등 다양한 포도 선택속성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포도 품종개량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을 분석한 결과, 적

당히 소비한다는 응답이 208명(54.5%)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자주 소비한다와 매우 자주 소비한다는 174명

(45.5%)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포도소비수준을 다소

비 집단과 중소비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비 집단에 따라

포도 품질특성별 선호도와 향후 포도 소비의향을 분석하였다.

포도맛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단맛이 좋다는

응답이 241명(6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달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141명(36.9%)으로 나타

났다. 포도의 색깔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까만색을 선호한

다는 응답이 252명(66.0%)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 다

음으로 붉은색 포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74명(19.4%), 녹색

(청포도색) 포도가 56명(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도

껍질 유무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없다는 응답이

154명(40.3%)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껍질

째 먹는 포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23명(32.2%), 껍질을 까

서 먹는 포도가 105명(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도씨

유무에 따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한

다는 응답이 180명(47.1%)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관없다는

응답이 157명(41.1%), 씨 있는 포도가 45명(11.8%)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포도씨 유무에 따른 선호도와 포도소비수준

과의 교차분석 결과, 중소비 집단이 다소비 집단보다 씨없는

포도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소비 집단은 포

도씨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씨

유무에 따른 선호도를 제외한 포도품질특성은 포도소비수준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포도 소비 의향을 분석한 결과, 지금과 비슷하게 소

비하겠다는 응답이 232명(60.7%)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앞으로 더 소비하겠다는 응답이 123명(32.2%), 매우

더 소비 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14명(3.7%)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교차분석결과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향후 포도 소비

의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 선택속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맛(4.94/5점), 가격

(4.12/5점), 식감(4.04/5점), 색깔(3.85/5점), 향(3.79/5점), 모양

과 크기(3.75/5점)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했다. 포도소비

수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맛, 향, 가격, 껍질 제거

편리성 항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속성에서 다소비 집단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포도 선택속성

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맛(4.20/5점), 식감(4.03/5점), 향

(3.97/5점), 원산지(3.96/5점), 색깔(3.93/5점) 순으로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포도소비수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맛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다소비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포도의 선택속성 중요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할 결과, 다소비 집단의 경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평균 이상으로 높아 현재 상황을 유지해도 좋

은 부분인 제1 사분면에는 맛, 식감, 향, 색깔, 생산국 등으

로 나타났다. 제2 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부분으로 앞으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중소비 집단의 경우, 제1 사분면에는 맛, 식감, 향,

크기, 색깔, 등으로 나타났다. 제2 사분면은 가격과 크기로

나타났다.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소비수준에 따른 포도소비행태에 대

해 살펴본 본 연구에서 포도품질특성 중 포도씨 유무에 따

른 선호도와 포도선택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 항목에서 집

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포

도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도출이 요구되며, 품종개량을 통한 소비자 요구도 충

족, 과일의 판매 단위 및 포장단위 다양화 등을 통해 소비자

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또한, 포도 품종개량과 제품개발에 대한 소

비자들의 요구도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농가와 관련 기

업, 시장에서는 소비자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맞춤형 품종 및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포도 품종개량과 제품 개발에 관한 소비자

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포도 소비실태에 대한 조사나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포도소비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인식하는 포도수비수준에 따

른 소비행태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이는 포도를 실제로 소비

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포도소비수준 측정에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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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식하는 소비수준에 따른 측정과 분류는 객관성 측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 포도소비수준 측정과

분류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연구로 도출된 결과의 폭이 다소 제한적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

기 때문에 다른 지역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요구

도와 실제 소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그

에 따른 분석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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