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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t

This paper estimated the demand function of the cuts of pork by using the consumer panel and the weather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ith a log-log model and AID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cuts of pork is high in the sequence of arm shoulder, leg, special cuts, tenderloin, blade shoulder. In
contrast, spare rib, belly and loin are classified as low price elasticity of demand. The income elasticities of demand
for leg and blade shoulder are 11% and 7.6% respectively. The loin is classified as inferior goods, because demand 
decreases when income increase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 show that the demand increases highly in the sequence
of loin, arm shoulder, spare rib, belly if housewife is older, and the demand of belly increases when family number
increases. Belly substitutes every cut except spare rib, and tenderloin substitutes special cuts. Spare rib, on the other
hand, does not substitute other cuts. In addition, job status, family member, husband job, purchasing place, consumer 
characteristic, eating-out times, purchasing time, and weather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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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비자는 육류 소비시장에서 특정 부위의 돼지고기를 구

매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격일 것이고, 또한 그 자신의 

가격뿐만 아니라 대체상품의 가격도 고려하고, 나아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와같은 소비자 수요함수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

통계적 특성과 연도, 계절, 요일, 날씨에 따른 소비자 기호변

화, 가격이외에 품질을 고려하는 소비자 선호, 구입처 특징과 

소비자 주거형태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16.5kg

에서 2013년 20.9kg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에 소비자

의 돼지고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생산량도 2000
년 714천 톤에서 2013년 853천 톤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돼지고기 수요는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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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한다

면, 부위별 돼지고기 소비의 트렌드 분석에도 유용하고, 축산

업 관계자들에게도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돼지고기 수요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를 보면, 

곽영태 외(2006)는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구입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거주지역, 정보획득매체 등의 요인이 비선호 부위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연령, 성별, 소득, 

직업의 경우 비선호 부위 구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과 요리할 음식의 종류에 따른 돼지고기 구입시 

비선호 부위 구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하 외(2007)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준이상수

요체계(AIDS) 모형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소득탄력

성과 자기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육류수요는 돼지고기 수요를 중심으로 증가추세를 보

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계웅 외(2009)는 504명의 돼지고

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의 선호도, 구입처, 구입량, 등

급제 인지도, 브랜드돈육 품질평가 등의 소비행태를 분석하

였고,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62.5%가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위별 선호도에서 삼겹살

(58.65)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상 외(2014)는 돼지고기의 구입빈도, 부위 선택, 구입

량 결정을 각각 카운트 자료, 이산선택, 연속선택 모형으로 설

정하여 돼지고기의 부위별 구입형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삼겹살은 다른 부위에 비해 수요가 가격

에 대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오상, & 강혜

정(2014)은 소비자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다중 이산-연속선택

모형(MDCEV)으로 소비자의 돈육 부위별 수요함수를 분석하

였다. 그 결과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삼겹살이 선호되고, 삼겸

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다른 부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권오상 외(2014)의 연구에서 수

요함수 추정시 고려하지 않았던 자녀의 효과와 남편의 직업,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품질선호와 외식횟수, 그리고 주말효

과와 연도효과,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날의 기상 등 다양한 요

인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변수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돼지고기 부위별 대체관계 분

석에서도 삼겸살은 갈비를 제외한 모든 부위와 대체관계가 

있고, 안심과 특수부위는 대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지출탄력성을 통해 갈비와 삼겹살의 선호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앞다리와 목심, 뒷다리가 선호되고, 등심과 안

심, 특수부위의 선호가 가장 낮은 소비자 특성을 제시한 분석

은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연구로 판단된다.

김혜영 외(2003)는 선형화한 준이상수요체계(LA/AIDS)와 

역준이상수요체계(LA/IAIDS)를 설정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 Hausman 검정법으로 내생성을 검정하였고, 그 결과 쇠고

기 가격과 소비량, 돼지고기 소비량이 내생변수임을 밝혔다. 
조재환 외(2011)는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고기 1+이상, 1,2,3 등

급과 육우고기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선형화한 역준이상

수요체계를 설계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등급별 대체성과 가격

의 영향을 분석한 바가 있다. 김성용 외(2014)는 2013년 식품

소비행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순위 프로빗 모형으로 쇠고기

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매자의 연령

과 가구소득이 등급별 쇠고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liam (1965)은 1949년에서 1964년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단일방정식 모형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석
쇠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최근 시기에 세 품목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

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Deaton, & Muellbau(1980)은 Rotterdam 
모형과 Translog 모형의 장점들을 결합한 준이상수요체계

(AIDS) 모형을 개발하였고, 지출함수로부터 유도된 AIDS 모

형은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

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돼지고기 전체 구매

량에 대해 돼지고기 가격과 대체 육류인 쇠고기, 닭고기 가격, 
그리고 국민소득 등의 변수를 이용한 수요함수 추정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 와서는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자 선호도 분석

이나 구입량 결정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소비자의 

다양한 특성과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시기의 특징을 고려한 수

요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AIDS 모형

을 이용한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가격과 소득, 대

체가격 등의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특성과 구매처

와 구매시기, 주택형태와 외식횟수, 날씨에 따른 소비자 기호 

등의 비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한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AIDS 모형을 이용하여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한 후, 돼지고기 부위별 대체관계도 분석할 것

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분석에 사용된 자

료와 분석모형에 대해 논의하고, 제3장은 추정결과를 해석하

며, 제4장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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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단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요
량

갈비 g 2176.7 2038.9 100 40,000

뒷다리 g 843.0 859.3 100 12,000

등심 g 588.9 564.3 100 7,200

목심 g 861.4 999.7 40 40,000

삼겹살 g 1006.1 1207.3 100 60,000

안심 g 641.9 490.9 100 5,400

앞다리 g 837.7 867.6 64 20,000

특수부위 g 524.6 491.4 100 5,348

가
격

갈비 원/100g 1269.3 842.7 12.5 9,110

뒷다리 원/100g 1160.4 1212.0 58.3 9,850

등심 원/100g 1389.6 858.2 84 9,950

목심 원/100g 1872.7 1125.3 57 9,921

삼겹살 원/100g 1783.1 943.3 39.4 9,977

안심 원/100g 1280.4 891.5 74.1 9,940

앞다리 원/100g 1338.8 1118.7 43.9 9,890

특수부위 원/100g 2573.5 1207.9 100 10,917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표 1> 돼지고기의 수요량과 가격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단위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소득 만원 400.8 162.3 50 1,500

연령 정수 45.4 7.4 27 68

전업주부 더미변수 0.57 0.50 0 1

가구원수 정수 3.85 0.99 1 9

부모모심 더미변수 0.10 0.30 0 1

유치원자녀유무 더미변수 0.14 0.35 0 1

초등자녀유무 더미변수 0.36 0.48 0 1

중학생자녀 더미변수 0.25 0.43 0 1

남편직업(사무직) 더미변수 0.26 0.44 0 1

서비스⋅판매직 더미변수 0.18 0.39 0 1

기능직 더미변수 0.16 0.36 0 1

전문직 더미변수 0.19 0.39 0 1

기타 더미변수 0.21 0.41 0 1

주택형태(주택) 더미변수 0.15 0.36 0 1

비주거용 건물 더미변수 0.26 0.44 0 1

아파트 더미변수 0.59 0.49 0 1

구입처(재래시장) 더미변수 0.37 0.48 0 1

마트(대,중,소) 더미변수 0.55 0.50 0 1

기타 더미변수 0.08 0.26 0 1

품질선호 정수 28.8 13.0 0 100

외식횟수 정수 4.9 1.8 1 8

주말효과 더미변수 0.48 0.50 0 1

계절효과(봄 구입) 더미변수 0.26 0.44 0 1

여름 구입 더미변수 0.24 0.42 0 1

가을 구입 더미변수 0.26 0.44 0 1

겨울 구입 더미변수 0.24 0.43 0 1

년도효과(2011년) 더미변수 0.20 0.40 0 1

2012년 더미변수 0.22 0.42 0 1

2013년 더미변수 0.28 0.45 0 1

2014년 더미변수 0.30 0.46 0 1

강수여부 더미변수 0.30 0.46 0 1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표 2> 인구통계 변수의 기초통계량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자료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

료와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촌진흥청1)에서는 

식료품에 한정해 가구가 매일 지출한 영수증을 수거하여 곡

류, 야채, 청과, 육류, 수산물, 유제품, 가공식품으로 구분하여 

패널자료로 정리하였다. 소비자 패널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의 732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지출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정리한 자료로 소비자의 식료품 지출에 대한 구매품

목과 가격, 수량 및 구매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또한 

소비자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제시되어 있어 본 연구

의 주제인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에 용이하다. 그

리고 기상청의 강수량 자료도 수요함수 추정에 이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과 조작적 정의를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종속변수는 돼지고기의 부위

별 수요량2)이며, 갈비, 삼겹살, 목심 순으로 수요량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 특수부위 수요량이 524g 정도로 가장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돼지고기 가격3)은 특수부위, 목심, 삼겹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뒷다리의 가격이 1,160원 정도

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이외에 수요함수 추정에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

구통계 변수와 기상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2>를 보면, 가구

소득은 월평균 400만원이며, 수요함수 추정의 소득효과를 계

1) 농촌진흥청은 수도권 지역의 소비자 732 가구가 소비한 식료품 영수증을 수거하여, 패널자료로 정리하여 매년 3월에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과제 수행에 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소비자가 한 번 구매한 양을 나타낸다.
3) 가격과 가구소득은 명목임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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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분석대상은 27세에서 68세까지의 여성층이며, 연령의 

평균은 45.4세이며, 연령의 차이에 따른 부위별 수요량의 차이

를 분석한다. 가구원수는 최소 1인에서 최대 9인까지이며,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인 가족, 은퇴가구 등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부위별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다. 부모를 모시

는 가구는 약 10%이고, 분석대상 가구의 14%가 유치원 자녀가 

있고, 36%는 초등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이 

있는 가구는 25%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가족 구성원의 차

이에 따른 부위별 선호의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의 남편

직업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전문직, 기타로 분류

되며, 직업의 특성에 따라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량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돼지고기를 구매한 가구의 주택형태

를 보면,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15%,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

하는 가구가 26%,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59%로 나타났다. 

쇠고기 수요의 구입처는 재래시장을 이용한 구입이 37%, 대

형, 중⋅소형 마트가 55%, 기타의 경우 8% 정도로 마트에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질선호는 

농산물을 구매시 품질을 선호하는 정도를 0에서 100사이의 정

수로 나타낸 수치이며, 외식횟수는 외식을 자주하는 정도를 

1에서 8까지의 정수로 나타낸 것으로 1은 세 달에 한번 미만

이고, 2는 세 달에 한번이며, 3은 두 달에 한번, 4는 한 달에 

한번, 5는 한 달에 두 번, 6은 한 달에 세 번, 7은 한 달에 세 

번 이상, 8은 한 달에 다섯 번 이상을 의미한다. 돼지고기 수요

의 주말효과는 공휴일이 쇠고기 부위별 수요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계절효과는 돼지고기 수요의 계절적 요인을 

통제한다. 구매빈도는 봄과 가을이 26% 정도로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년도효과는 연도별 소비자의 돼지

고기 수요에 대한 기호변화와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성과 수

입시장의 변화의 영향을 통제한다. 돼지고기 수요함수 추정

에 사용한 기상변수는 강수여부4)이며, 년중 강수가 있는 날은 

30% 정도로 조사되었고, 기상변화에 민감한 돼지고기 부위를 

분석할 것이다. 

2.2. 분석방법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자체가

격과 대체 혹은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부위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연도와 

계절, 요일, 날씨에 따른 소비자 기호변화, 구입처 특징과 주

택형태, 소비자 선호, 외식횟수 등 다양한 요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단,   : 돼지고기 i 부위 수요량

     : 돼지고기 i 부위 가격

    : 돼지고기 j 부위 가격

     : i 부위를 소비한 개인의 가구소득

     : i 부위를 소비한 개인의 인구통계적인 요인

     : i 부위를 구매한 구입처 및 주택형태

     : i 부위를 구매한 소비자 특성과 외식횟수

     : i 부위 소비의 주말, 계절, 연도효과

     : i 부위를 소비한 날의 기상요인

    : 확률적 오차항

위(1)식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정한 수요탄성치를 갖는 전대수 모형으로 나

타낼 수 있다. 

(2) ln  ln ln ln ln
  ln  ln ln 

식(2)의 수요함수는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위별 수요

에 미치는 가격이나 소득, 그리고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매시기나 장소, 주택형태, 소비자 특성, 날씨 등의 요인에 

따른 소비자 기호변화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모형은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위나 육류의 가격이 부위별 

돼지고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분석대상 732가구의 소비자가 당일 돼지고기 구매시 

매장 내에 대체구매할 수 있는 다른 부위나 육류의 종류와 가

격까지 조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에 대체재 가격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인별 수요가 집계된 자료를 활용하면 

시장 평균가격을 이용하여 수요에 대한 대체가격 탄력성 추

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체재 관계에 있는 부위를 소비자 수요

가 집계된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소비자 특

4) 돼지고기를 구매한 날의 강수여부를 나타내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 인천, 경기(수원)의 날씨와 소비자 거주 지역을 일치시켜 강수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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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식

자체가격탄력성(: own price elasticity)    

교차가격탄력성( : cross price elasticity)       

지출탄력성(: expenditure elasticity)   

<표 3> 보상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 공식

성이 집계된 월별자료는 소비자 특성이 소실되는 한계가 있

지만, 품목간 평균적인 대체재 관계의 추정에는 유용하다. 

돼지고기 부위별 대체재 관계는 품목별 수요함수의 탄력

성을 측정하기에 유용한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으로 추

정하고, 대체재 관계를 가늠해 보고자한다.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은 수요함수가 요구하는 경제학적인 이론 제약을 만족시

킴으로써 상품들 상호간의 대체, 보완 관계뿐만 아니라 수요

의 지출탄력성까지 설명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

기 부위별 가격을 외생변수로 설정하고, 표면상무관회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를 이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추정계수 값

을 이용하여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을 계산할 수 있다.

(3)  




 ln  ln

는 t기간에 돼지고기 총지출에서 i 부위가 차지하는 비

중이며, 는 t기간에 j 부위의 구입가격이고, 는 전체 부

위의 지출액을 나타낸다. 위의 모형은 수요이론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세가지 제약조건을 부과하여 분석하게 된다. 식(3)에 

식(4)의 제약조건을 부과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를 이용

하여 <표 3>과 같이 보상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가산성 조건: 




  




  




 

(4)   동차성 조건: 




             

     대칭성 조건:  

3. 분석결과

대체가격을 제외한 전대수 모형으로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위별 수요의 가

격탄력성은 앞다리, 뒷다리, 특수부위, 안심, 목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갈비, 삼겹살, 등심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갈비, 삼결살, 등심은 각각 갈비찜, 구
이, 돈까스(탕수육)로 요리할 수 있고, 이들 세 부위는 요리별

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 세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

고, 나머지 부위는 앞의 세 부위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고, 

세 부위에 비해 요리별 선호도가 낮아 가격탄력성이 높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이용으로 삼겹살이 가장 선호되

고, 대체재로 목심이나 특수부위가 이용되는데, 이들 두 부위

는 삼겹살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가격탄력성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뒷다리와 목심이 각각 

11%, 7.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등심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등재로 분류되었다. 

부위별로 인구통계적인 요인이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등심, 앞다리, 갈비, 삼겹살 순으

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는 비전업

주부에 비해 목심을 5.2% 정도 더 수요하고, 뒷다리, 앞다리, 
삼겹살을 더 적게 수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

아질수록 삼겹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여러 구성원의 선호가 삼겹살로 통합

되는 결과로 한국인의 보편적인 선호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의 차이가 부위별 돼지고기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을 보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안심을 27.5% 정도 더 수요하고, 목심과 삼겹살도 각각 18.3%, 

3.5% 정도 더 수요되는 결과를 보였다. 유치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5.7% 정도 앞다리를 더 수요

하고, 갈비와 목심은 더 적게 수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목심, 앞다리, 삼겹살을 더 수요하고, 안

심을 더 적게 수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있는 가구는 안심, 삼겹살, 등심, 목심, 앞다리를 더 수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성장기에 있는 자녀의 육류 소비의 

증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남편의 직업은 가구의 육류 소비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이 높다. 예를 들면 화이트 칼라에 비해 블루칼라 직업이 신체

적 활동량이 많아 특정 부위의 육류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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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5) 갈비 뒷다리 등심 목심 삼겹살 안심 앞다리 특수부위

가격 -0.676*** -0.849*** -0.631*** -0.723*** -0.652*** -0.750*** -0.856*** -0.762***
(0.036) (0.025) (0.035) (0.024) (0.012) (0.042) (0.018) (0.050)

소득 0.034 0.110** -0.098* 0.076** 0.004 0.014 0.002 0.049
(0.053) (0.046) (0.051) (0.032) (0.014) (0.058) (0.025) (0.070)

연령 0.250* -0.109 0.693*** -0.024 0.169*** 0.064 0.431*** 0.015
(0.145) (0.123) (0.113) (0.0920) (0.0420) (0.130) (0.0744) (0.180)

전업주부 -0.038 -0.085** -0.012 0.052** -0.020* -0.055 -0.070*** -0.076
(0.037) (0.034) (0.036) (0.022) (0.010) (0.043) (0.018) (0.049)

가족수 0.112 0.013 -0.112 0.057 0.163*** -0.149 0.056 0.171
(0.086) (0.069) (0.081) (0.049) (0.024) (0.092) (0.041) (0.121)

부모모심 0.049 0.016 0.083 0.183*** 0.035* 0.275*** 0.035 -0.012
(0.059) (0.053) (0.062) (0.037) (0.018) (0.065) (0.035) (0.080)

유치원자녀 -0.122* -0.011 -0.029 -0.063* -0.003 0.007 0.057** 0.050
(없음) (0.065) (0.052) (0.050) (0.034) (0.017) (0.055) (0.029) (0.070)

초등자녀 0.040 0.029 0.019 0.066*** 0.038*** -0.103** 0.060*** 0.083
(없음) (0.046) (0.038) (0.039) (0.025) (0.012) (0.047) (0.021) (0.051)

중학생자녀 0.026 0.039 0.071* 0.055** 0.077*** 0.114** 0.044** -0.050
(없음) (0.047) (0.039) (0.040) (0.026) (0.012) (0.053) (0.022) (0.054)

남편직업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0.100* -0.013 0.015 0.148*** 0.006 -0.030 0.001 0.054

(0.056) (0.055) (0.052) (0.033) (0.015) (0.057) (0.027) (0.074)
기능직 0.181*** 0.103** -0.030 -0.006 0.004 -0.115* 0.033 0.175**

 (0.061) (0.052) (0.051) (0.036) (0.016) (0.067) (0.027) (0.081)
전문직 0.029 -0.028 -0.089* 0.019 -0.006 -0.188*** -0.030 0.056

 (0.057) (0.044) (0.050) (0.029) (0.015) (0.057) (0.026) (0.066)
기타 0.027 0.028 -0.064 0.111*** 0.023 -0.042 -0.004 0.114
 (0.054) (0.045) (0.049) (0.033) (0.015) (0.056) (0.028) (0.076)

주택형태
(주택)

  

비주거용
건물

-0.009 0.070 -0.066 -0.059* -0.004 -0.015 -0.116*** 0.161*

(0.055) (0.049) (0.056) (0.034) (0.017) (0.067) (0.028) (0.092)
아파트 -0.048 -0.058 -0.023 -0.105*** -0.113*** -0.014 -0.144*** 0.076

 (0.050) (0.044) (0.050) (0.031) (0.016) (0.058) (0.026) (0.084)
구입처

(재래시장)
　 　 　 　 　 　 　 　

마트 -0.323*** -0.367*** -0.391*** -0.209*** -0.257*** -0.179*** -0.223*** -0.175***
　 (0.037) (0.040) (0.040) (0.022) (0.010) (0.040) (0.019) (0.046)
기타 -0.241*** -0.308*** -0.0928 -0.182*** -0.108*** -0.000791 -0.169*** 0.143*
　 (0.063) (0.070) (0.073) (0.039) (0.020) (0.077) (0.035) (0.084)

품질선호 0.024 -0.088** -0.157*** -0.047** -0.033*** -0.023 -0.003 -0.048
　 (0.039) (0.035) (0.033) (0.021) (0.011) (0.043) (0.019) (0.046)

외식횟수 -0.003 -0.027*** 0.014 -0.025*** 0.001 -0.045*** -0.020*** 0.001
　 (0.010) (0.009) (0.010) (0.006) (0.003) (0.011) (0.005) (0.014)

주말효과 0.037 0.016 0.039 0.122*** 0.076*** 0.062 0.051*** 0.021
　 (0.035) (0.030) (0.032) (0.020) (0.010) (0.038) (0.017) (0.043)

계절효과
(봄구입)
여름구입 -0.037 -0.057 0.101** 0.077*** 0.076*** 0.048 0.096*** 0.017

(0.056) (0.043) (0.045) (0.030) (0.014) (0.052) (0.024) (0.060)
가을구입 0.166*** -0.076* 0.040 0.109*** 0.056*** 0.105** 0.080*** -0.010

(0.052) (0.042) (0.044) (0.028) (0.014) (0.049) (0.024) (0.059)
겨울구입 0.275*** -0.070* -0.010 -0.054* 0.029** 0.053 -0.027 -0.062

(0.052) (0.041) (0.043) (0.028) (0.014) (0.052) (0.024) (0.063)
연도효과
(2011년)
2012년 -0.023 -0.140*** -0.061 -0.013 -0.032** -0.034 -0.045* 0.095
　 (0.053) (0.047) (0.048) (0.032) (0.016) (0.058) (0.027) (0.069)

2013년 -0.036 -0.245*** -0.015 -0.041 -0.068*** -0.181*** -0.093*** -0.072
　 (0.055) (0.046) (0.047) (0.032) (0.014) (0.057) (0.027) (0.070)

2014년 0.056 -0.252*** -0.052 0.007 -0.021 -0.032 -0.058** 0.021
　 (0.056) (0.046) (0.048) (0.031) (0.015) (0.057) (0.026) (0.071)

강수여부 0.086** 0.022 -0.044 -0.036 -0.006 0.019 -0.029 -0.011
　 (0.038) (0.032) (0.035) (0.023) (0.011) (0.041) (0.019) (0.049)

상수항 10.78*** 12.91*** 9.447*** 11.73*** 10.88*** 11.84*** 11.12*** 11.47***
　 (0.695) (0.573) (0.598) (0.437) (0.199) (0.665) (0.349) (0.902)

관측수 1,206 1,560 1,605 3,315 11,669 960 4,914 506

 0.351 0.517 0.283 0.303 0.277 0.378 0.389 0.389

*** p<0.01, ** p<0.05, * p<0.1

<표 4>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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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같은 화이트 칼라도 직무 특성의 차이에 따라 육류 소비패

턴이 다를 수 있다. 신체적 활동량이 많은 서비스⋅판매직은 

사무직에 비해 목심과 갈비를 각각 14.8%, 10% 정도 더 수요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직은 갈비와 특수부위, 뒷다리를 각

각 18.1%, 17.5%, 10.3% 정도 더 수요하고, 안심을 더 적게 수요

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사무직 종사자에 

비해 신체적 열량소모가 더 많은 서비스⋅판매직 및 기능직 

종사자는 갈비찜, 불고기, 수육 등으로 요리할 수 있는 돼지고

기의 여러 부위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과 육류 

소비패턴의 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편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사무직에 비해 안심과 등심을 각각 18.8%, 8.9% 

정도 더 적게 수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편 직업이 기타

인 경우 사무직에 비해 목심을 11.1% 정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에 따른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량

의 차이를 보면, 주택 거주자에 비해 아파트 거주자가 앞다리, 

삼겹살, 목심 순으로 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

트 거주자가 주택 거주자에 비해 구이용 부위를 적게 소비하

는 것은 아파트는 주거환경상 연기나 냄새의 문제가 주택보

다 더 클 수 있고, 따라서 가정보다는 외식을 주로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고, 이것은 소비자의 주택형태가 돼지

고기 부위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물 거주자는 주택 거주자에 비해 앞다리, 목심을 

더 적게 소비하고, 특수부위를 16.1% 정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 거

주자는 주로 1⋅2인 가구에 해당하며, 주거 특성상 주택 거주

자에 비해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량이 작을 수 있고, 그러나 

주택 거주자에 비해 특수부위 소비량이 더 많은 것은 소인가

구의 선호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구입처에 따른 부위별 수요량의 차이를 보면, 재래시장에

서 구입한 경우가 대형, 중⋅소형 마트에서 구입한 경우에 비

해 수요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타에서 구

입한 경우에 비해서도 등심을 제외하고, 재래시장의 수요량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래시장의 수요량이 많은 것은 

마트나 기타 매장에 비해 부위별 가격이 싼 효과로 판단되고,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번 구입시 수요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

고, 재래시장에서 가구의 전체 구매금액이 많은 것을 나타내

는 것은 아니다. 앞의 <표 2>에서 제시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구매빈도는 마트가 재래시장에 비해 18% 정도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 품질을 선호하는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등심, 뒷다리, 목심, 삼겹살 순으로 수요량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은 돼지고

기 부위별 수요량의 감소분을 품질이 높은 한우 쇠고기로 대

체한다고 볼 수 있다. 외식횟수가 증가할수록 안심, 뒷다리, 

앞다리, 목심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같

은 결과는 최근 육류 소비를 가정보다는 외식으로 대체하는 

소비트렌드를 잘 설명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의 주말효과는 주말에 목심, 삼겹살, 

앞다리 소비량이 각각 12.2%, 7.6%, 5.1% 정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주말에 주로 돼지고기 구이용 부위를 소비하는 

한국인의 식생활을 잘 설명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계절

과 연도에 따른 소비자의 기호나 육류시장의 변화를 통제하

기 위해 수요함수에 계절효과와 연도효과를 포함하여 추정하

였다. 부위별 돼지고기 수요의 계절효과를 보면, 여름에 등심, 

앞다리, 목심, 삼겹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여
름에는 휴가철이 있어 구이용 부위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가을에는 갈비, 목심, 안심, 앞다리, 삼겹살 수요

가 각각 16.6%, 10.9%, 10.5%, 8.0%, 5.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을에 갈비 수요가 많은 것은 추석 명절과 

관련된 소비로 판단된다. 겨울에도 갈비수요가 27.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 명절과 관련된 소비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부위별 한우 수요의 연도효과를 보면, 2011년 이후 뒷다리, 앞

다리, 삼겹살 수요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년 육류의 외식소비 증가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날의 날씨가 부위별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기 위하여 기상요인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강수가 있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갈비 수요량

이 8.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날씨와 관

계한 한국인의 식습관과 관련된 결과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식품학에서 다루어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수요이론

에 부합한 제약조건을 부과하여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

으로 파라미터를 추정한 후 돼지고기 부위별 대체관계를 산

출하고자 한다.
<표 5>에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의 파라미터6)로 산출한 돼

지고기 부위별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지출탄력성을 나타내었

다. 자체가격 탄력성을 보면, 등심 가격이 1% 증가할 때 등심 

소비는 1.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목심

5)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측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가 10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부록에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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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갈비 뒷다리 등심 목심 삼겹살 안심 앞다리 특수부위 지출액

갈비
-0.48
(0.71)

-0.01
(0.09)

-0.02
(0.09)

0.05
(0.28)

0.41
(0.83)

-0.05
(0.07)

0.11
(0.29)

-0.02
(0.06)

　1.32***
(0.44)

뒷다리
-0.03
(0.26)

-0.97***
(0.16)

-0.25
(0.15)

0.16
(0.32)

1.66***
(0.50)

-0.27**
(0.11)

-0.14
(0.28)

-0.16*
(0.09)

　0.88***
(0.17)

등심
-0.04
(0.24)

-0.23
(0.14)

-1.10***
(0.31)

-0.54
(0.38)

1.65***
(0.52)

0.10
(0.16)

0.05
(0.32)

0.11
(0.12)

　0.53***
(0.15)

목심
0.03
(0.18)

0.04
(0.07)

-0.14
(0.09)

-1.41***
(0.27)

1.23***
(0.37)

-0.09
(0.07)

0.42**
(0.19)

-0.07
(0.05)

　0.92***
(0.12)

삼겹살
0.07
(0.13)

0.09***
(0.02)

0.10***
(0.03)

0.31***
(0.09)

-0.88***
(0.24)

0.06**
(0.02)

0.20**
(0.09)

0.05***
(0.02)

　1.06***
(0.08)

안심
-0.19
(0.30)

-0.41**
(0.18)

0.18
(0.29)

-0.60
(0.49)

1.55**
(0.65)

-0.77**
(0.31)

-0.21
(0.40)

0.46***
(0.16)

　0.47**
(0.19)

앞다리
0.07
(0.19)

-0.03
(0.06)

0.01
(0.08)

0.43**
(0.20)

0.81**
(0.38)

-0.03
(0.06)

-1.12***
(0.23)

-0.14***
(0.04)

　0.93***
(0.12)

특수부위
-0.08
(0.29)

-0.29*
(0.16)

0.21
(0.25)

-0.55
(0.44)

1.66***
(0.60)

0.52***
(0.19)

-1.06***
(0.36)

-0.42**
(0.20)

　0.40**
(0.18)

*** p<0.01, ** p<0.05, * p<0.1

<표 5>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을 이용한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의 가격탄력성 및 지출탄력성

과 앞다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비는 가격변화에 대한 소비량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교차가격 탄력성을 보면, 뒷다리 가

격이 1% 증가할 때 삼겹살 소비가 0.09% 정도 증가하고, 안심

과 특수부위 소비는 각각 0.41%, 0.29% 정도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탄력성의 값은 부호가 양(+)이면, 대체재 관계를 나타

내고, 음(-)이면 보완재 관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삼겹살

은 갈비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와 대체관계를 보였고, 또한 앞

다리를 제외하고,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 넘는 결과를 보였

다. 돼지고기 대부분의 부위가 삼겹살과 대체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삼겹살을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 이외에 목심과 앞다리, 그리고 안심과 특

수부위가 대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비는 다른 

부위와 대체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출탄력성은 갈비와 

삼겹살이 1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앞다리와 목심, 뒷다

리가 0.9 정도를 나타내었고, 등심과 안심, 특수부위는 0.5 정

도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돼지고기 지출

액이 증가하면, 가장 먼저 갈비와 삼겹살 소비량이 늘어나고, 

다음으로 앞다리, 목심, 뒷다리 소비량이 뒤를 따르고, 등심과 

안심, 특수부위 소비가 가장 적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돼지고기 부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2011년에서 2014년까지의 자

료와 기상청의 기상자료를 이용하였다. 개인의 특성을 고려

한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는 일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

대수 모형으로 추정하였고, 돼지고기 부위별 대체재 관계는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으로 추정

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돼지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부위별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앞다리, 뒷다리, 특수부위, 안심, 
목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갈비, 삼겹살, 등심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

은 뒷다리와 목심이 각각 11%, 7.6%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등심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열등재로 분류되었다. 부위별로 인구통계적인 요인이 수요량

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등심, 앞다리, 
갈비, 삼겹살 순으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업주부는 비전업주부에 비해 목심을 5.2% 정도 더 수요하고, 

뒷다리, 앞다리, 삼겹살을 더 적게 수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삼겹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구구성의 차이가 부위별 돼지고기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을 보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안심을 27.5% 정도 더 수요하고, 목심과 삼겹살도 각각 18.3%, 

3.5% 정도 더 수요되는 결과를 보였다. 유치원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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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5.7% 정도 앞다리를 더 수요

하고, 갈비와 목심은 더 적게 수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는 목심, 앞다리, 삼겹살을 더 수요하고, 안

심을 더 적게 수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있는 가구는 안심, 삼겹살, 등심, 목심, 앞다리를 더 수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직업이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량에 미치는 영

향을 보면, 신체적 활동량이 많은 서비스⋅판매직은 사무직

에 비해 목심과 갈비를 각각 14.8%, 10% 정도 더 수요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기능직은 갈비와 특수부위, 뒷다리를 각각 

18.1%, 17.5%, 10.3% 정도 더 수요하고, 안심을 더 적게 수요하

는 결과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를 볼 때, 사무직 종사자에 비

해 신체적 열량소모가 더 많은 서비스⋅판매직 및 기능직 종

사자는 갈비찜, 불고기, 수육 등으로 요리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의 여러 부위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과 육류 소비

패턴의 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남편 직업이 전문

직인 경우 사무직에 비해 안심과 등심을 각각 18.8%, 8.9% 정

도 더 적게 수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편 직업이 기타인 

경우 사무직에 비해 목심을 11.1% 정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에 따른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량의 

차이를 보면, 주택 거주자에 비해 아파트 거주자가 앞다리, 삼

겹살, 목심 순으로 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주거

용 건물 거주자는 주택 거주자에 비해 앞다리, 목심을 더 적게 

소비하고, 특수부위를 16.1% 정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구입처에 따른 부위별 수요량의 차이를 보면, 재래시

장에서 구입한 경우가 대형, 중⋅소형 마트에서 구입한 경우

에 비해 수요량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타에

서 구입한 경우에 비해서도 등심을 제외하고, 재래시장의 수

요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을 구매할 때 품질을 

선호하는 성향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등심, 뒷다리, 목심, 삼겹

살 순으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식횟수가 

증가할수록 안심, 뒷다리, 앞다리, 목심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의 주말효과는 주

말에 구이용 부위인 목심, 삼겹살, 앞다리 소비량이 각각 

12.2%, 7.6%, 5.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 돼

지고기 수요의 계절효과를 보면, 여름에는 등심, 앞다리, 목심, 
삼겹살 수요가 증가하고, 가을에는 갈비, 목심, 안심, 앞다리, 

삼겹살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에는 갈비와 

삼겹살의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위별 돼

지고기 수요의 연도효과를 보면, 2011년 이후 뒷다리, 앞다리, 
삼겹살 수요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년 

육류의 외식소비 증가추세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소비자가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날의 날씨가 부위별 수요

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정하기 위하여 기상요인을 고려

하였고, 그 결과 강수가 있는 날이 그렇지 않은 날에 비해 갈

비 수요량이 8.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준이상수요체계 모형을 이용한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탄력성과 지출탄력성 추정결과를 보면, 삼겹살은 갈비를 제외

하고, 모든 부위와 대체관계를 보였고, 또한 앞다리를 제외하

고,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 넘는 결과를 보였다. 돼지고기 대

부분의 부위가 삼겹살과 대체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삼겹살을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 이외에 안심과 특수부위가 대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갈비는 다른 부위와 대체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출탄

력성은 갈비와 삼겹살이 1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앞다

리와 목심, 뒷다리가 0.9 정도를 나타내었고, 등심과 안심, 특수

부위는 0.5 정도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돼지고기 

부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돼지고기 부위

별 수요함수 추정에서 대체가격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월별 평균자료를 이용한 전대수 모형과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으로 돼지고기 부위간 대체관계

를 추정하였다. 향후에 돼지고기 부위별 일일 가격자료가 구

비되면,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의 적합도가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식습관

과 체질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고, 차후 

설문조사를 통해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거나 패널분석을 통

해 이러한 부분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조절하여 추정의 효율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 연구의 돼지고기 부위 간 대체성 분석결과는 현재 삼겹

살에 편중된 소비를 비선호 부위의 소비로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에 활용되어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특정 

부위를 선호하는 소비자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소비자 특

성을 고려한 판촉 및 할인행사에서 중요한 마케팅 자료로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모형은 양파, 고추, 마늘, 배추, 

무 등 채소 수요함수 추정에도 활용할 수 있고, 블루베리, 망
고, 체리, 레몬, 자몽 등 외국산 과일과 포도, 딸기, 복숭아, 토

마토, 참외 등 국내산 과일의 수요함수 추정과 대체관계 분석

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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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수  변수  변수  변수  변수  변수 

 0.105  0.015  0.042***  0.013  -0.013  -0.025  -0.023

(0.082) (0.045) (0.014) (0.008) (0.019) (0.017) (0.024)

 -0.089**  0.0316*  -0.002  0.008  -0.01  0.07*  -0.04***

(0.042) (0.018) (0.007) (0.01) (0.011) (0.042) (0.013)

 0.195**  -0.055***  -0.026**  0.007  0.061***  -0.005  0.032

(0.081) (0.013) (0.011) (0.008) (0.018) (0.019) (0.024)

 0.053  -0.005  0.02*  0.001  -0.006  0.024  -0.004

(0.055) (0.021) (0.01) (0.012) (0.012) (0.018) (0.017)

 0.230***  -0.029  -0.017  0.003  -0.037**  0.02

(0.066) (0.019) (0.014) (0.006) (0.018) (0.02)

 0.206***  -0.001  -0.065***  0.029*  -0.016*  0.026*

(0.05) 　 (0.024) 　 (0.018) 　 (0.017) 　 (0.01) 　 　 　 (0.015)

　 0.326*** 　 0.031 　 0.018*  -0.000  0.011 　 　 　 0.016

　 (0.077) 　 (0.033) 　 (0.010) 　 (0.012) 　 (0.028) 　 　 　 (0.023)

　 -0.026 　 0.012 　 0.025*  0.013  0.018 　 　 　 -0.028**

　 (0.036) 　 (0.019) 　 (0.014) 　 (0.014) 　 (0.025) 　 　 　 (0.011)

　관측수 　45  Log-likelihood 　638.0

*** p<0.01, ** p<0.05, * p<0.1

<부표 1> 준이상수요체계(AIDS) 모형으로 추정한 돼지고기 부위별 수요함수의 파라미터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