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국내 1인당 양곡 소비량은 198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2년 56.7kg으로 1992년 

112.9kg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쌀 소비량 감소에 비

해 쌀 생산면적의 감소는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보여진다. 

육류와 패스트푸드 등의 소비량 증가로 쌀 소비량 감소가 가속

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로 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의 변화로 베이커리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국내 

1인당 하루에 섭취하는 빵량은 2012년 18.2g에서 2020년 

19.4g으로 1.2g이 증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지속적 감소와 

소비자의 식생활에 대응하기 위해 가루쌀을 통해 쌀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하여 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의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가루쌀은 일부 밀가루 수요를 쌀

로 대체하고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위해 개발되었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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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health-related lifestyle. purchasing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in the rice-based bakery products market. Data were collected from 397 con-

sumers in their 20 years old and more. Results showed that purchasing attitude positively affected nutrition,

trends and taste, and it was a key variable in explaining the intention to purchase rice-based bakery produ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cultivate rice flour varieties containing various nutrients and develop

products by capturing the food trends among consumers to induce them to purchase rice-based bakery 

products. Purchasing attitude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ste and purchase intention, whi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hold tasting or sampling events and carry out promotional activities for consum-

ers to perceive that rice-based bakery products taste good, which may lead to positive purchas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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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정부의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및 가루쌀 활용한 제품개

발 지원을 통해 쌀 가공식품 사업의 활성화로 전체 쌀 소비량의 

증가 추이의 가속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식사대용 간편

식으로 떡과 빵에 국한되어 있다(류재은, 2020). 정부에서는‘23

년 8월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와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들에게 가루쌀을 활용한 쌀 베이커리에 대해 홍보하는 등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지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쌀 베이커리 제품에 대한 연구는 제품개발을 중심으로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쌀 베이커리 제조 시 최적의 가공쌀분말 

함량과 수분함량 도출(윤기홍, 김원모, & 이규희, 2020), 쌀 베

이커리 제품 품질 개선을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조영제 et al., 2020; 김지명, 2016; 강맹수, 2011), 쌀의 특성이 

베이커리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쌀 

품종 분석(Iwashita, Suzuki, Miyashita, & Okunishi, 2011; 

McCarthy, Gallagher, Gormley, Schober, & Arendt, 2005) 

등 쌀 베이커리를 포함한 글루텐프리의 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가루쌀을 활용한 베이커

리에 대한 연구의 진행은 미비하다. 또한 쌀을 이용한 베이커리

에 대한 소비연구 역시 미흡하다.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행동, 

개인의 니즈와 소비 트렌드를 충족시키는 쌀 베이커리에 대한 

다각화 전략의 필요성(김재순, 2015; 류재은, 2020; 임상희, 

2018) 등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소비자의 복잡한 

구매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한 연구의 필

요성도 지적하였다(김헌철, 2015). 이렇듯 쌀 베이커리와 관련

된 선행 연구는 제품개발 및 소비와 관련된 연구가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주로 영양과 품질에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루쌀 산업 및 쌀 가공식품산업이 활성

화되는 현재 쌀 베이커리 소비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

식하였다. 이상의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쌀 베이커리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구조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

도 및 구매태도에 관한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자 한다. 둘째, 소비자들의 건강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쌀 베이커

리 구매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라이프스타

일이 쌀 베이커리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구매태도가 건강라이프스타일과 구

매의도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판매정책 

및 홍보에 이용한다면 쌀 베이커리 소비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이는 가루쌀 소비 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루쌀에 대

한 정잭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도 증

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가 가루쌀 관련 연구에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라이프스타일과 구매태도 및 구매의도 

2.1.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은 사회학, 심리학에서 개인과 그룹, 계층의 차

이를 설명하는 개념에서 발전하여 마케팅 분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Lazer, 1963; 박성연, 1996). 라이프스타일은 기본

적인 인구통계적 특징을 통해 세분화 시키고, 상품, 시간 자원을 

개인에 맞게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조명환, 2005; Plummer, 

1974). 이는 인구통계학적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

던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소비양식을 이해하며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며,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송원영, & 

이명희, 2001; 채정숙, 2001; Englis, & Solomon, 1995). 즉, 

라이프스타일은 사람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활방식으로 

개인의 소비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특성이며 구매 의

사결정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김경희, 

민재한, & 이혜영, 2022; Herawaty, & Tresna, 2019).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을 지향하는 건강라이프스타일과 식생활을 지향

하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건강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건강과 관련한 행

동의 총체이며,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일부로 인간이 스스로 통

제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Cockerham, 

Snead, & DeWaal, 2002; 신혜숙, 1998; 최성임, 임은순, & 

김창용, 2014). 건강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인 라이프스타일과 

같이 다양한 선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선택할 때 건강을 

지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특징이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적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홍

희숙, & 류성민, 2009; 이승엽, 김용일, & 남장현, 2022). 식생

활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식사태도나, 식 행동, 외식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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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스타일(Eating Style)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

고 개념화하며, 식생활과 관련된 음식 선택과 구매를 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하였다(Brunso, & 

Grunert, 1995; Grunert, 2006; 김현철, 원영은, & 이지은, 2010; 

엄은경, 2015; 김정수, 홍기남, 박노현, & 전태유, 2019).

라이프스타일 관련 선행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의 제품선택 속성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

(임현철, 2010; 김태숙, 2015; 홍하영, 홍완수, 박대섭, & 김영

식, 2013; 김병문, & 허철무, 2020; 김헌철, 2015; 최연지, 2014; 

윤인자, 명소형, & 윤덕인, 2015)와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에

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Tabuer, 1981; 이승엽, 김용일, & 

남장현, 2022; 이영숙, & 정면숙, 2003; 황지언, 오지은, & 조미

숙, 2018; Kavak, & Gumusluoglu, 2007; Swinyard, & Struman, 

1986, 최성임, 임은순, & 김창용, 2014) 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

에서는 건강라이프스타일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건강과 관련

된 행동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때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2.1.2. 구매태도 

구매태도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학

습된 경향이며, 소비자의 행동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매태도이다(Honkanen, Verplanken, & Olsen, 2006; 

이학식, 김장현, & 양신혜, 2009; 강지원, 이청천, & 고재윤, 

2017; 하은진, 2009). 구매태도는 소비자의 후속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어떠한 행동의도에 대해 예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Honkanen, Verplanken, & Olsen, 

2006; 강지원, 이청천, & 고재윤, 2017). 소비자는 구매를 위해

서 속성신념(attribute beliefs)- 태도(attitude)- 구매의도(purchase 

intention)의 단계를 거치며, 구매의도와 태도 등의 심리적인 

결정과정이 선행되고, 경우에 따라 태도형성 과정이나 인지반

응 등의 반응이 수반된다고 한다(Kotler, Bowen, Makens, & 

Baloglu, 2017; 정진혁, 김혜진, & 윤혜현, 2017).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매태도를 소비자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의 후속 행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1.3. 구매의도

구매의도는 소비자가 어떠한 목적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 미래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소

비자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경험, 

정보수집에 따라 마음속의 계획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양동휘, 2016; Aaker, 1997; Taylor, & Baker, 1994). 

또한 구매의도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 개인이 보여주는 구두로

서의 의도를 말한다. 즉,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의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한다(강지원, 이청천, & 고재윤, 2017; 임현철, 

2010; Flavian, Martinez, & Polo, 2001; Oliver, 1980).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구매의도를 상품을 구매하려

는 소비자의 의도이자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정의하고자 한다.

2.2. 라이스타일과 구매태도 및 구매의도의 관계

2.2.1. 건강라이프스타일과 구매태도 관계

소비자의 관심이나 특성은 구매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개

인의 식품 구매에 영향을 주고,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는 

식품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김임경, & 변정우, 2018; 

이찬우, 2007; Grankvist, & Biel, 2001). Swinyard, & Struman 

(1986)은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의 구매태도에 실제적인 차이

를 지각하고, 그 차이로부터 구매 욕구를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표 1). 황완균, 이영애, 안희진, & 조연경(2010)은 구매태도를 

소비자가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 문화적인 환경의 요인 등의 동

기에 따라 제품을 지각하고, 정보에 대해 탐색한 후 제품을 평가

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라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 요인에 화장품 구매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고, 연구 결과 라이프스타일이 구매 태도인 기초화장품과 색

조화장품의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성호(2003)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인터넷 

구매에 대한 인식수준과 구매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인터넷 구매태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의 건

강라이프스타일은 선행 연구의 중요 요인(건강추구형, 미각추

구형, 유행추구형)을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영양, 유행, 맛, 

도전, 운동으로 5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설 설

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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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건강라이프스타일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1. 영양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유행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맛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도전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운동은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건강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도 관계

구매의도는 개인의 계획되고 확인된 미래행동을 의미하고, 

이는 소비자의 태도와 신념이 구체적인 구매행동으로 구체화되

는 확률이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구본자, & 임현철, 2021; Hussain, & Ali, 2015; Mirabi, 

Akbariyeh, & Tahmasebifard, 2015; Nasermoadeli, Ling, & 

Maghnati, 2013). Kavak, & Gumusluoglu(2007)는 라이프스

타일과 구매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통해,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강지향유형과 비용지향유형이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표 2). Tabuer(1981)는 라이프스타일

에 따른 외식 소비패턴과 구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라이프

스타일은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문, & 허철무(2020)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기여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그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에 목적을 

두었으며, 라이프스타일, 제품 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건강

추구형, 가격합리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구

매의도에 유의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양동휘(2016)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소비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외식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

며, 연구결과 건강지향성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구매의도에 유

의적인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철(2010)의 

연구에서는 제품의 맛이나 모양, 가격 등 제품의 다양성은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제품에 대한 만족 역시 구매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B. 건강라이프스타일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6. 운동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영양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유행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9. 맛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0. 도전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구매태도와 구매의도 관계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구매의도는 구매 

태도와 구매 행동 간의 연결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구매 의도와 

구매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정제품에 대한 소비

자의 신념이 형성되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구매의도

로 나타나며 구매의도는 구매태도에 영향을 받는다(이찬우, 

1999; Aaker, 1997) 또한 태도는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중요

한 요인이며, 구매의도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매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Ajzen, 2001; Gill, Boies, & Finegan, 

2006; McNally, 2005). Chen(2007)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긍

정적 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다. Voon, 

Ngui, & Agrawal(2011)의 연구에서도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긍

적적인 구매태도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

선행연구 내용 

Swinyard, & Struman(1986)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자의 구매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구매 욕구를 발생시킴 

황완균, 이영애, 
안희진, & 조연경(2010)

구매태도를 욕구와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이 구매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

임성호(2003) 인터넷 구매에 대한 인식수준이 구매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표 1> 건강라이프스타일과 구매태도 선행연구

선행연구 내용 

Kavak, & Gumusluoglu(2007)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건장지향형이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김병문, & 허철무(2020) 건강추구형, 가격합리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석 

양동휘(2016) 라이프스타일이 건강지향성일 경우 외식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건강라이프스타일과 구매의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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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3). 최화선, & 이광근(2012)은 계획적 행동모델을 토대로 

식품 및 식품소비와 관련한 요인들이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

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태도를 독립변수,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했을 

때, 태도가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상민(2012)은 건강관련 식품표시가 구매하기 

전 제품사용과 품질평가 및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구매태도

가 구매의도에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다. 이환의, & 김현철(2012)에서는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의 태도 및 유기농 식품 구매의도에 관한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

았고, 구매태도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구매태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소비자의 건강라이프스타일(영양, 유행, 맛, 도전, 

운동)이 구매태도와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라이프스타일이 구매태도를 매개로 하여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

형을 구성하였다. 

소비자의 건강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쌀 베이커리 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매태도를 추가하여 쌀 베이커

리에 관한 구매의도를 검정하고자 하였으며, 구매태도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첫째, 영양, 유행, 맛, 도

전, 운동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구매태도가 독립변수인 건강 라이프스타일과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400부지만 

불성실 응답 3부를 제외하고 3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건강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측정 항목은 선행연구(최성임, 

임은순, & 김창용, 2014; 민경미, & 김호성, 2017; 김용옥, 최용

석, & 한지숙, 2013; 임정하, 유세란, & 고재윤, 2015; Nijmeijer, 

Worsley, & Astill, 2004; Scholderer, Brunso, Bredahl, & 

Grunert, 2004)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활용하였다. 

영양 4항목, 유행 3항목, 맛 2항목, 도전 2항목, 운동 2항목으로 

총 13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

우 그렇다(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매태도는 선행연구(전상민, 2012; 오명석, 2022; 유소이, 

박소진, 윤하영, & 동쉬에페이, 2008; Ajzen, 1991)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측정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

선행연구 내용 

이환의, & 김현철(2012)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침

전상민(2012) 식품 구매 전 건강관련 식품표시는 제품구매태도가 구매의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Voon, Ngui, & Agrawal(2011) 유기농 식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침 

<표 3> 구매태도와 구매의도 선행연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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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매의도는 선행연구(임성연, 2018; 전상민, 2012; 오명석, 

2022; Flavian, Martinez, & Polo, 2001; Singh, Sirwani, & 

Chauhan, 2022)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측정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

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 변인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 값은 0.7 이상이고, 신뢰도

는 0.7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의 값은 0.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은 구성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곱한 값과 AVE 값 비교를 통해 AVE 값이 

더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다(Fornell, & 

Larcker, 1981).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유의한 수준의 타당도를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구성된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했으며,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 후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성별은 남성은 

202명으로 50.9%, 여성은 195명을 49.1%를 차지했다. 연령은 

50대가 23.2%로 가장 높으며, 주부, 자영업, 서비스업, 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자녀 있는 기혼이 58.9%로 과반 

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 재학 및 졸업이 

66.2%가 가장 높으며, 고졸 이하가 22.2%,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이 11.6%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높으며, 400~600만원 미만 27.2%, 600~800만원 

미만 17.6%, 800만원 이상 10.8%, 200만원 미만 8.3%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모형의 적합도 

변수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

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모협적합

도 지수는 절대적합지수와 충분적합지수, 간면적합지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합지수인 (CMIN)와 RMSEA, 증분적

합지수인 TLI와 CFI를 이용하여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양, 유행, 맛, 도전, 운동, 구매의도, 

구매태도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272.214(p<.001), TLI=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202 50.9

가족구성

기혼(자녀○) 234 58.9

여 195 49.1 기혼(자녀×) 19 4.8

합계 397 100.0 미혼(독신) 85 21.4

연령

20대 67 16.9 미혼(부모) 59 14.9

30대 71 17.9 합계 397 100.0

40대 85 21.4

최종학력

고졸이하 88 22.2

50대 92 23.2 대학 재학/졸업 263 66.2

60대 이상 82 20.7 대학원 재학/졸업 46 11.6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직업

자영업 39 9.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3 8.3

회사원 231 58.2 200~400만원 미만 143 36.0

주부 54 13.6 400~600만원 미만 108 27.2

서비스업 27 6.8 600~800만원 미만 70 17.6

학생 17 4.3 800만원 이상 43 10.8

기타 29 7.3 합계 397 100.0

합계 397 100.0

<표 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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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 CFI=0.931, RMSEA=0.067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반영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에서 보면, 모든 변수인 

영양, 유행, 맛, 도전, 운동, 구매태도, 구매의도 모두 잠재변수에

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표준화 계수인 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나 

개념타당도를 만족하였다. <표 6>은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

과로, 맛-영양을 제외한 모든 변수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본 연구의 관측 변수의 설명력 확인을 위한 집중타당도는 

개념신뢰도(Construct Vallidity: CR)값과 평균분산추출지수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를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확인 결과 영양의 AVE가 0.5보다 조금 낮게 나왔지만 CR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값은 0.7 이상이면 

유의한 의미가 있으며 0.6~0.7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AVE

의 경우 0.5이상이면 유의한 의미가 있지만, CR값이 0.6 이상일 

경우 AVE가 0.5보다 조금 작아도 수용 가능하다(이혜령, & 

정헌영, 2018; Fornell, & Larcker, 1981).

변수 평균
Estimate

S.E C.R AVE
 

영양

영양1

3.23

1 0.694

0.772 0.461
영양2 1.121 0.66 0.102

영양3 1.055 0.609 0.103

영양4 1.21 0.745 0.101

유행

유행1

3.08

1 0.688

0.816 0.598유행2 1.184 0.844 0.086

유행3 1.039 0.78 0.079

맛
맛1

3.86
1 0.78

0.827 0.619
맛2 1.122 0.914 0.087

도전
도전1

3.51
1 0.755

0.738 0.858
도전2 0.971 0.775 0.079

운동
운동1

3.92
1 0.74

0.675 0.510
운동2 1.158 0.687 0.152

구매의도
구매의도1

3.71
1 0.801

0.731 0.577
구매의도2 1.091 0.716 0.084

구매태도
구매태도1

3.46
1 0.797

0.688 0.527
구매태도2 0.98 0.647 0.082

 df TLI CFI RMSEA

272.214 98 0.904 0.931 0.067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변수 영양 유행 맛 도전 운동 구매태도 구매의도

영양 1

유행 .304** 1

맛 0.015 .393** 1

도전 .207** .530** .468** 1

운동 .381** .177** .160** .224** 1

구매태도 .330** .331** .296** .277** .221** 1

구매의도 .418** .151** .115* .204** .197** .611** 1

*p<0.05, **p<0.01

<표 6>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20 황금영⋅안주영⋅엄지범

ⓒ 2024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본 연구에서 측정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272.214(p<.001), TLI=0.904, CFI= 

0.931, RMSEA=0.067로 적합한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

으로 나타났다. 먼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인 구매태도의 경

로는 보면 영양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으며, 유행, 맛, 도전, 운동은 분석 결과 구매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였다.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와의 관계를 보면, 유행과 구매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채택하였다. 영양, 맛, 도전, 운동은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였다. 

매개변수인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설 H1과 H3

의 비표준 배타( ) 값은 각각 0.001수준과 0.05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과 

맛은 구매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와 H3을 채택하였다. 가설 H2와 H4, H5의 비표준 배타( )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각하였다.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설 H8과 H9, H11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채택하였고, 가설 H7과 H1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하였다. <그림 2>는 이상의 

변수 
Estimate

S.E C.R 가설
 

H1 영양 → 구매태도 0.522 0.528 0.069 7.522*** 채택

H2 유행 → 구매태도 -0.057 -0.085 0.038 -1.475 기각

H3 맛 → 구매태도 0.099 0.119 0.049 2.016* 채택

H4 도전 → 구매태도 0.06 0.11 0.052 1.164 기각

H5 운동 → 구매태도 0.008 0.021 0.028 0.282 기각

H6 운동 → 구매의도 0.01 0.027 0.034 0.299 기각

H7 영양 → 구매의도 -0.023 -0.023 0.074 -0.313 기각

H8 유행 → 구매의도 0.133 0.195 0.036 3.7*** 채택

H9 맛 → 구매의도 0.136 0.159 0.048 2.861** 채택

H10 도전 → 구매의도 0.008 0.014 0.024 0.336 기각

H11 구매태도→ 구매의도 0.936 0.911 0.097 9.666***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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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구조모형 분석 결과

<그림 2>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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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식화한 최종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인 구매태도의 독립변수인 영양, 유

행, 맛, 도전, 운동과 종속변수인 구매의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ais Corected Bootstrapping) 검

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Estimate, S.E.,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고,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한다. 매개효과가 유의할 경우, 독

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매개변

수를 거치며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매

개효과도 유의할 때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영양, 유행, 맛의 매개효과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이에 영양과 유행은 구매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매개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맛은 구

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매개효과는 유

의하게 나타나 맛은 구매태도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전과 운동은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패턴의 서구화 영향으

로 인해 육류와 패스트푸드, 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자 증가하는 추세로 쌀 소비량의 감소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 1차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시행하여 밀 수입 의존도

를 낮추고, 쌀의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있다. 쌀 

베이커리의 소비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주로 영양과 품질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루쌀와 관련된 베이커리 소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쌀 베이커리 시장에서 소비자의 건강라이프스

타일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구매태도가 어떤 요인에 

매개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모형 분석 결과 

영양이 소비자의 쌀 베이커리 구매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것은 건강추구 라이프스타일

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김병문, & 허철무, 2020; Kavak, & Gumusluoglu, 2007)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업인들이 

영양성분이 높은 가루쌀 품종을 재배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의 쌀 베이커리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정부 지원으로 공급하는 가루쌀 품종은 바로

미2이므로 이외에도 더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새로운 품종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 베이커리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가 구매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정순화, 2014) 제

조업자들은 쌀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할 때 영양성분을 표시를 

하여 영양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통해 밀을 사용한 베이커리와

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를 통해 생산단지를 규모화를 해야 한다. 정부

는 2024년부터 조직화를 통해 생산단지와 재배단지를 확장하

고 있지만, 교육이나 재배를 위한 시설⋅장비, 가루쌀 수요처 

확보 등 대부분 생산기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과 관련된 지원 이외에도 가루쌀 수확 후 건조,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저장시설도 함께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또한 구조모형 분석 결과 유행이 소비자의 쌀 베이커리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것은 

경로 Estimate S.E.
신뢰구간(95% CI)

결과
LLCI ULCI

영양 → 태도 →의도 0.132* 0.029 0.082 0.19 부분매개

유행 → 태도 →의도 0.062* 0.033 0.002 0.133 부분매개

맛 → 태도 →의도 0.112* 0.034 0.051 0.188 완전매개

도전 → 태도 →의도 0.018 0.033 -0.045 0.089 x

운동 → 태도 →의도 0.026 0.024 -0.025 0.07 x

Note. CI = confidence interval;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p<0.05

<표 8>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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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지향형 라이프스타일이 구매와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홍하영, 홍완수, 박대섭, & 김영식, 2013; 김태숙, 

2015)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에 제품을 제조하여 생산한다면 쌀 베이커리 구매를 활

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식품소비 트렌

드를 파악하기 위해 ‘공모전’이나 ‘논문경진대회’ 등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 젊은 연령층의 소비트렌

드를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루쌀 관련 식품 아이디어 대회

를 개최하여 트렌드에 맞는 베이커리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로 소비자들이 쌀 베이커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개최한 ‘가루쌀과 함께하는 빵지순례’는 19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이 중 호남권은 1곳, 강원권에는 참여하는 업체

가 없이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진행되었다.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39곳 중 전북이 18곳, 전남이 13곳으로 과반 수 이상

이 호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지역

에도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서 가루쌀 관련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맛이 소비자의 쌀 베이커리 구매태도와 구매의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이 나타난다. 이것은 맛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임현철, 

2010; 김태숙, 2015)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쌀 베이커리 제품을 구매하기 전 제품의 맛을 시식하거나, 판매

점포의 다양화 등을 통해 쌀 베이커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팝업스토어를 통한 

공간적인 자극과 체험과 같은 여러 심리적 자극은 구매의도로 

이어지므로(전효진, & 김미진, 2022),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

자들이 가루쌀 베이커리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 소비자의 쌀 베이커리 구매를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건강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쌀 베이커리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소비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연구가 이뤄

지지 못하여 조절효과 등의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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