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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대학생들의 화장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
고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요인별 상관관계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 320부를 
표본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감염의 두려움, 생활의 
변화,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적 구매,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적 구매
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변화가 많을수록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상표 습관
적 구매, 합리적 구매 행동이 높아졌다. 감염의 두려움은 상표 습관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감염의 두려움과 생활의 변화는 합리적 구매 행동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코로나 19, 사회적 위험지각, 대학생, 화장품, 구매 행동

  Abstract :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a survey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risk perception caused by COVID-19 on college students' cosmetics purchase behavior.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of each factor and the impact of variables. To this end, 
a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32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as a sampl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fear of COVID-19, the higher the fear of infection, changes in life, and 
awareness of the economic crisis, and the higher the tendency to buy ostentatiously, habitually, and 
reasonably. The more changes in life,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economic crisis, and the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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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mark habitual purchase and rational purchase behavior. Fear of infection has been shown to 
affect trademark habitual purchases, and fear of infection and changes in life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ational purchase behavior.

Keywords : COVID-19, Social Risk Perception, University Students, Cosmetic, Purchase Behavior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새
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비말(침방울)이 눈·코·
입의 점막이나 호흡기 등으로 침투되어 감염되며
[1],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으나, 발열, 기침, 호
흡곤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 나타나고, 완치
된 후에도 독감 대비 사망률이 2배에 이르는 질
환이다[2]. 코로나19는 불확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으로,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의 사고 또는 재
해가 발생하여 해롭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게[3]
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였
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사회
변화와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 사람들은 모임과 
외출, 대면을 자제하게 되었고, 생활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로 사람들의 언택트(Untact)와 홈코노미
(Homeconomy) 현상이 강화되는 변화를 경험하
게 되었다. 국경폐쇄, 지역 간 이동 금지 등은 무
역감소를 발생시켰고, 소비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는 소비, 생산, 고용, 소득의 순환을 위축시켜 경
제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4].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화장품
구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화장품 산업의 구
조가 변화하게 되었다[5]. 화장품구매 행동은 화
장품의 구매를 위한 모든 행동과 의사 결정 과정
이다[6]. 화장품구매 행동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유행 추구적 구매, 과시적 구매, 상표 습관적 구
매, 합리적 구매가 있으며[7], 화장품을 탐색하고 
사용하고 평가하여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행동을 
화장품구매 행동이라고 한다[8]. 대학생은 성인생
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서적 독립과 사회적응의 
발달을 활발히 하는 시기로 교육환경, 대인관계, 
생활방식 등의 변화를 경험하기[9] 때문에 대학
생의 화장품구매 행동은 여러 연구자에 의하여 
연구되어왔다[10][11][12].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종 대학교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 

되면서 대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줄어들고, 대학 
생활을 통하여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친분을 유
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의 변화
를 경험하게 되었다.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 텍스
트(Text) 또는 온라인(On-line)을 이용한 외부와
의 비 대면식 연결인 온택트(Ontact)로 변경되면
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 갈
등 해소와 정보수집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
로 나타났다[13]. 대학생 시기는 인간의 삶에 있
어서 관계 영역에서 친밀감을 획득하고, 개인적·
내적 영역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
요한 시기이다[14]. 또한, 진로 결정에 대하여 고
민하는 시기로 진로 탐색을 통하여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며, 현대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증가 되는 청년 실업 때문에 불안이 높은 상태이
기도 하다[15].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불안은 코로
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더해져 사회적 위험요소로 
지각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들
은 성숙한 성인기의 소비자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장기적 화장품 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화장품
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를 가져왔다. 그 결과 바이러스 확산방지 기능이 
추가된 화장품, 마스크에 묻지 화장품 등 이전과
는 다른 형태의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는데[16]. 
이러한 연구의 지속적 진행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화장품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적 위험은 경제적, 심리적, 인간 관계적, 사회적, 
신체적 요인이 있으며, 명품소비, 작은 사치 소
비, 한정판매 등의 화장품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위험을 피하기 위
한 도구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며, 소비 활동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
험지각 요인으로 사회단절, 인간관계, 죽음 등에 
대한 불안이 요인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회복
되고 직업이 안정될 때, 화장품구매 행동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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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umber of 
questions

Questionnaire cont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 gender, grade, residential area

social risk perception 10 fear of COVID-19, changes in daily life, economic crisis

Cosmetic 
Purchase Behavior

14
pursuit of trend, ostentatious purchase, brand habitual buying, 

reasonable purchase

Total 28

Table 1. Questionnaire Construction

지며[18],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화장품구매 행
동이 달라지는 것[19]을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요인은 화장품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
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일상적 유행)을 선언하고[20], 감염병 위기 경보
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코
로나19는 엔데믹 선언 후에도 재유행 가능성이 
있고[21], 또 다른 감염병으로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확산 되
는 펜데믹(Pandemic)[22][23]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제2, 제3의 
펜데믹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과 
대학생들의 화장품구매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설문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2년 06월 01일부터 6월 30일까지 350부를 
배포 하여 응답이 불충실한 30부를 제외한 320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사회적 위험지각과 화장품구매 행동 측
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
석과 신뢰도를 분석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과 화
장품구매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화

장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2. 자료 수집 및 분석

  2.2.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사회적 위험지각은 정원우
(2021)[24], 최재연(2020)[25], 김미성(2021)[26], 
남정희(2021)[27]의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전설문 60부를 진행하여 
유의미한 요인으로 재구성하여 본 설문을 진행하
였다. 화장품구매 행동은 백경진(2003)[28]의 연
구에서 사용된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전설문 60부를 진행하여 응답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기타에 나타난 항목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여 본 설문을 진행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문항은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3문항으로 성별, 학년, 거
주지역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적 위험지각은 코로
나19에 대한 두려움 4문항, 생활의 변화 3문항, 
경제적 위기 3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화장품구매 행동은 유행추구 4문항, 과시적 
구매 3문항, 상표 습관적 구매 3문항, 합리적 구
매 4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27문항으로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2.2.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경기·인천, 서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2
와 같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을 알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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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Grade

man woman Total 1 2 3 4 Total

N 39 281 320 194 81 32 13 320

% 12.2 87.8 100.0 60.6 25.3 10.0 4.0 100.0

Residential area

Seoul
gyeonggi, 
Inche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Total

N 25 235 23 21 16 320

% 7.8 73.4 7.2 6.6 5.0 100.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
증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시행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또한,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과 화장품구매 행동
과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화장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PASW Statistics Ver. 18.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을 시행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별은 남자 39명(12.2%), 여자 281명
(87.8%)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194명
(60.6%) 2학년 81명(25.3%), 3학년 32명
(10.0%), 4학년 13명(4.0%)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25명(7.8%), 경기·인천 235명
(73.4%), 충청 23명(7.2%), 전라 21명(6.6%), 경
상 16명(5.0%)으로 나타났다. 
                 
3.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3.2.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 요인의 타당
성과 신뢰도 분석하였다. 사회적 위험지각의 요인 
분류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하
여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의 구
분기준은 고유값(eigenvaiue)이 1 이상 되는 요인
을 추출하였으며,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직교회전방식
(Varimax)을 이용하며,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은 
Table 3과 같다. KMO(Kaiser-Mayr]er-Olkin) 
값이 0.789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의 선정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성 분
석결과 각 개념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
으로 분석되어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
값 2.789, 분산율 27.887로 나타났고 코로나 19
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3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은 2.143, 분산율 
21.431로 나타났고 생활의 변화로 명명되었다. 
요인3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 2.726, 
분산율 22.715로 경제적 위기로 명명하였다. 요
인4는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 1.974, 분
산율 19.741로 경제적 위기로 명명하였다. 

  3.2.2. 코로나19 이후의 화장품구매 행동요인
  코로나19 이후의 화장품구매 행동요인의 타당
성 및 신뢰도 검증하여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
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4개 
문항 중 부적격한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3문항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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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Fear of COVID-19 
factor 

loading
Communality

I once felt afraid that I would be infected with COVID-19 0.839 .796

I once felt afraid that my family would be infected with 
COVID-19.

0.818 .743

I once felt afraid that infection with COVID-19 would be a life 
threat.

0.780 .681

I have felt afraid because there is less information about 
COVID-19 than other infectious diseases I have experienced so far

0.748 .647

variance rate(%)= 27.887  cumulative variance(%) = 27.887   eigenvalue=2.789      Cronbach's 
α = .852    

factor 2. Changes in daily life
factor 

loading 
Communality

Routine outings have often been curtailed due to concerns about 
COVID-19 infection.

0.836 .765

Due to COVID-19, school classes have often been converted to 
non-face-to-face classes

0.792 .695

Due to COVID-19,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use of pocket 
money 
ex) The cost of meeting with friends has decreased and the cost of 
buying sanitary products such as masks has increased.

0.734 .555

variance rate(%)= 21.431  cumulative variance(%) = 49.318    eigenvalue = 2.143     
Cronbach's α = .730

factor 3. Economic crisis
factor 

loading 
Communality

I am worried that part-time jobs have been lost or reduced due to 
COVID-19.

0.830 .693

I'm worried that COVID-19 will reduce household income. 0.761 .595

I am worri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get a job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due to COVID-19.

0.683 .735

 variance rate(%)= 19.741  cumulative variance(%) = 69.059    eigenvalue = 1.974    
Cronbach's α = .753

KMO= .789, Bartlett’s x² = 1366.004(df=45,sig=0.000)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ocial risk perception factors due to COVID-19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이용하였
다.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은 Table 5와 같다. 신뢰성 
분석결과 각 문항의 Cronbach'sα 값이 0.8 이상
으로 신뢰성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KMO(Kaiser-Mayr]er-Olkin) 값 또한 0.870으

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을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인1은 4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고유값 3.347, 분산율 25.747로 나타
났고 과시적 구매로 명명되었다. 요인 2는 3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은 2.323, 분산율 
17.867로 나타났고 상표 습관적 구매로 명명되
었다. 요인 3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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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1. ostentatious purchase
factor 

loading
Communality

After COVID-19, the tendency to purchase cosmetics from famous 

brands increased as much as possible.
.912 .826

Even if the price was high after COVID-19, the tendency to 

choose high-end cosmetics was proved.
.882 .838

After COVID-19, there was an increase in the idea that the 

quality of cosmetics from famous brands would be better than 

cosmetics from non-famous brands.

.730 .751

Since COVID-19,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urchases of 

cosmetics because they like the design of the container.
.700 .758

variance rate(%)= 25.747    cumulative variance(%) = 25.747  eigenvalue = 3.347     
Cronbach's α = .916    

factor 2. brand habitual buying
factor 

loading 
Communality

Among cosmetics purchased after COVID-19, there are many 

products of the same brand.
.812 .845

After COVID-19, the purchase of products from habitually used 

brands has increased.
.773 .894

After COVID-19,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buying products 

of the same brand if you try it once and like it
.748 .792

variance rate(%)= 17.867   cumulative variance(%) = 43.614    eigenvalue = 2.323    
Cronbach's α = .833

factor 3. reasonable purchase
factor 

loading 
Communality

I tend to plan and buy cosmetics that are highly needed after 

COVID-19
.849 .748

After COVID-19, I tend to compare and buy products from 

various brands to purchase cheaper and better cosmetics.
.812 .784

When I buy cosmetics after COVID-19, I tend to buy them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price and quality
.739 .748

variance rate(%)= 17.800  cumulative variance(%) = 61.415    eigenvalue = 2.314     
Cronbach's α = .815

factor 4. pursuit of trend
factor 

loading
Communality

Trendy cosmetic purchases have increased since COVID-19. .841 .744
After COVID-19, the number of new cosmetics purchased and 

used in advance increased.
.828 .767

After COVID-19, the experience of purchasing trendy cosmetics 

on TV and magazines increased.
.598 .724

variance rate(%)= 17.191    cumulative variance(%) = 78.605    eigenvalue = 2.235    
Cronbach's α = .865

KMO= .870, Bartlett’s x² = 2890.013 (df=78, sig=0.000)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smetic Purchase Behavior Factors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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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between Social Risk Perception and Cosmetic Purchase Behavior 

 
Social Risk Perception Cosmetic Purchase Behavior

1 2 3 4 5 6 7

Fear of COVID-19 1

changes in daily life .473*** 1

economic crisis .416*** .376*** 1

ostentatious purchase .142* .045 .035 1

brand habitual buying .206*** .185** .065 .438*** 1

reasonable purchase .317*** .319*** .200*** .247*** .652*** 1

pursuit of trend .063 .025 .203*** .761*** .327*** .218*** 1

 *p< 0.05, **p< 0.01, ***p< 0.001

는 2.314, 분산율 17.800으로 나타났고 합리적 
구매로 명명되었다. 요인 4는 3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고유값는 2.235, 분산율 17.191로 나타났
고 유행추구로 명명되었다.

3.3.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과 화장품

구매 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요인과 소비자 행동 
간의 상호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두려움은 생활의 변
화(r=.473, p<.001), 경재적위기(r=.416, p<.001), 
과시적구매(r=.142, p<.05), 상표 습관적 구매
(r=.206, p<.001), 합리적 구매(r=.317,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생활의 변
화는 경제적 위기(r=.376, p<.001), 상표 습관적 
구매(r=.185, p<.01), 합리적 구매(r=.319, p<.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경제
적 위기는 합리적 구매(r=.200, p<.001), 유행추
구(r=.203,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과시적구매는 상표 습관적 구매
(r=.438, p<.001), 합리적 구매(r=.347, p<.001), 
유행추구(r=.761,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로 나타났다. 상표 습관적 구매는 합리적 
구매(r=.652, p<.001), 유행추구(r=.327, p<.0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합리적 
구매는 유행추구(r=.218, p<.001)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3.4.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화장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학생들의 화장품구매 행동요인에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험
지각이 과시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이 
0.05보다 크게 나와서 회귀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
적 구매, 유행추구는 회귀모형이 설명력은 낮으나 
유의확률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Table 6, Table 7, Table 8과 같다. 독립변수인 
감염의 두려움, 생활의 변화, 경제적 위기 요인과 
종속변수인 화장품구매 행동의 요인인 상표 습관
적 구매, 유행추구, 합리적 구매의 다중회귀 분석
결과 공선성 통계량이 1.408∼1.273으로 변수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시켰다. 또한, Durbin- 
Watson 통계량은 1.537∼1.722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적 위험지각이 상표 습관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회
귀모형은 적절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F=6.060,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5.4%, 수정된 R 제곱은 4.5%로 나타났다
(R²=.054, adjR2=.045).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53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
지수(VarianceI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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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brand habitual  
buying  

(Constants) 5.601 1.004 5.578*** .000

Fear of COVID-19 .142 .055 .169 2.597* .010 1.408

changes in daily life .175 .089 .125 1.959 .051 1.356

economic crisis -.056 .066 -.052 -.844 .399 1.273

F=6.060(p<.01), R²=.054, adjR2=.045, D-W=1.537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pursuit of 
trend

(Constants) 5.279 .913 5.782*** .000

Fear of COVID-19 -.003 .050 -.004 -.055 .956 1.408

changes in daily life -.075 .081 -.059 -.921 .358 1.356

economic crisis .219 .060 .227 3.655*** .000 1.273

F=4.890(p<.01), R²=.044, adjR2=.035, D-W=1.722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reasonable 
purchase

(Constants) 3.395 .954 3.559*** .000

Fear of COVID-19 .171 .052 .203 3.281** .001 1.408

changes in daily life .291 .085 .209 3.434** .001 1.356

economic crisis .039 .063 .037 .626 .532 1.273

F=16.934(p<.001), R²=.139, adjR2=.130, D-W=1.601

Table 6. Effects of Social Risk Perception on Brand Habitual Purchase

Table 7. Effects of Social Risk Perception on Reasonable Purchasing 

  
Table 8. Effects of Social Risk Perception on Pursuit of Trend

  

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
과, 감염의 두려움(β=.129, p<.05)은 상표 습관
적 구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염의 두려움이 높아지면 화장품구
매 행동 중 상표 습관적 구매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
여 생활에서 비대면 방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
품구매 행동이 변화된다는 임선형·서현숙
(2021)[2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제품 
구매를 위한 정보탐색과 구매가 모두 온라인 또
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화장품을 직
접 사용을 해보지 못하는 한계점 있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
지는 현상으로 감염의 두려움이 높을수록 거리 

두기와 외출 감소 등 생활의 변화가 커지게 된 
경우 이전에 경험한 제품을 안전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사회적 위험지각이 합리적 구매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
은 적절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F=16.9341,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13.9% 수정된 R 제곱은 13.0%로 나타났다
(R²=.139, adjR2=.130).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60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
창지수(VarianceIflation Fac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또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감염의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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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β=.203 p<.001)과 생활의 변화(β=.209 
p<.01)는 합리적 구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염의 두려움과 생
활의 변화를 높게 지각할수록 화장품구매 행동 
중 합리적 구매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는 감염의 두려움으로 외출을 하여 매장
가서 직접 보고 사는 행동 대신에 화장품구매를 
계획하고 비교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탐
색을 하여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하고 온라인쇼핑으로 구매
하는 경향이 강해 진다고 한 임선형·서현숙
(202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30].
  사회적 위험지각이 유행추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
은 통계적으로 적절하게 나타났으며(F=4.890,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4% 수정된 R 
제곱은 3.5%로 나타났다(R²=.054, adjR2=.045).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22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Iflation Factor: VIF)도 모
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제적 위
기(β=.227 p<.001)는 유행추구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경제적 위기를 높게 지각할수록 화장품구매 행동 
중 유행추구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경험하여 검증
된 화장품을 구매하려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지각된 사회적 위험과 화장품 신소비 행동을 연
구한 김미성(2021)[31]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위험요인인 경제적 위기는 화장품 신소비 행동인 
녹색 소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사회적 위험요인인 경제적 위기가 영향을 
미친 화장품 구매요인 중 유행추구와 녹색 소비
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위
험요인과 화장품구매 행동요인을 분석하고 요인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 번째,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 생활의 변
화, 경제적 위기로 추출되었다. 특히 생활의 변화
와 경제적 위기는 대학생 시기의 변화에 예상할 
수 없었던 펜데믹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함께 
지각된 것인지 각각 지각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화장품구매 행동요
인은 과시적구매,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적 구
매, 유행추구로 추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화장품구매 행동의 요인들은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사료 된다. 
  두 번째, 사회적 변인과 소비자 행동 간의 상
호 관계성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감염의 두려움 생활의 변화와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적구매,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적 구매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변화가 많을수록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적 구매 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매장 방문 구매보다는 인터
넷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화장품에 대한 정보탐색 
등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정보의 정확도에 
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나타나는 결
과로 사료 된다. 경제적 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
을수록 합리적 구매, 유행추구 행동이 높아졌는데 
이것은 경제적 위기가 합리적 구매성향을 높이고 
타인과의 동조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
시적 구매성향이 높을수록 상표 습관적 구매, 합리
적 구매, 유행추구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표 습관적 구매성향이 높아질수록 합리적 구
매, 유행추구성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회적 위험지각이 화장품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감염의 두려움은 상표 습관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의 
두려움과 생활의 변화는 합리적 구매 행동에 영
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 인식은 유행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지각이 화장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화장품 구매행동 요인을 추출하고 
그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지각 요인
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한
점은 연구대상의 남녀 비율이 여성에 편중되어 
있고, 거주지역 또한 경기·인천지역에 편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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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
며, 화장품구매 행동요인이 과시적구매, 상표 습
관적 구매, 합리적 구매, 유행추구로 한정하여 연
구하였기 때문에 화장품 구매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화장품 구매
행동의 다각적인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팬데믹을 대비하
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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