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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계가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집밥족이 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

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엥겔지수’가 2021년 기준으

로,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Bank of Korea 2021).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면서 집밥보다 외식으로 소

비패턴이 옮겨갈 수 있음에도 외식 물가와 밥상 물가까지 오

르고 있어 가정간편식 중의 한 종류인 밀키트 시장이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22).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017억 원이었던 국내 밀키트 시장 규

모는 2020년 1,882억 원으로 85% 성장하였고, 2025년에는

5,837억 원으로 예상되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Euromonitor International 2022). HMR의 

특징은, 집에서 데우거나 간단히 조리하는 방법으로 섭취가 

가능하여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과 달리 사람간 접촉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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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consumers' food-related lifestyles into various types and discern the differences in 
consumer preferences for locally sourced ingredients in Home Meal Replacement (HMR) based on food-related lifestyles.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20, involving 474 adults who registered with Macro Mill Embrain.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K-means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were applied to 
the collected data. The findings revealed the ‘convenience-seeking group,’ the 'high interest in food-related lifestyle group,' and the 
‘health and taste-seeking group.’ The ‘convenience-seeking group’ showed a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65%) didn’t check the 
origin, whereas the ’high interest in food-related lifestyle group’ (57.5%) and the ‘health and taste-seeking group’ (66.7) had higher 
proportions of respondents who checked the origin. Regarding the reasons for preferring locally sourced HMR, all three clusters 
emphasized safety, hygiene, and fresh ingredients as the most critical factors. This study represented the first exploration into consumer 
preferences for HMR using locally sourced ingredients, segmented by their food-related lifestyles. The findings provided valuable 
foundational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MR using locally sourced ingredients and could be applied to decisions in the 
food industry and related policy-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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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요리 재료 손질의 편이성, 시간절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학계에서도 가

정간편식에 대한 중장년층과 노년층(Jeong 등 2022), 대학생

(Kang & Jo 2015) 등 연령별 구매행동, 선택속성(Kim 등 

2019), 국내 가정간편식 현황(Kwon 등 2022a) 등 관련한 연구

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으로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2021년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 중 첫 번째 주

요 정책과제인 ‘미래 유망분야 선제적 육성’ 중 과제 1-1인 

미래대응 유망산업 육성 과제에서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사업으로 선정하여, 식
품업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지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품질

유지 등 기초기술에 대한 R&D 확대로 한 지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21). 
한편, 국내 식품기업의 가정간편식 생산은 국내 농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2020)
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생산기업의 국내산 원료 사용은 

67.1%로 높으며 이는 가정간편식 산업의 성장은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간편식 중 국내산 원

료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밀키트이며, 국내 식품기

업에서 밀키트에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선도, 안
전성이 우수한 원료, 등급화/규격화 등 품질 요인이 크게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0).
가정간편식을 구매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

하여 최근에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
에 의해 처음 도입된 용어로, 소비자들의 독특한 삶의 양식

을 나타낸다(Weber M 1922). 이 용어는 소비자의 행태를 설

명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소비자 마케팅에서 소비자 유형

을 구분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라이프스

타일 개념 내에서, 식생활라이프스타일(food-related lifestyle)
은 식사와 관련된 측면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식생활 관련 

소비자 유형을 구별하고 이해하는 개념이다.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측정 도구는 덴마크 연구자인 Brunso에 의해 1997년

도에 처음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연구에서 소비자의 

식생활 관련 유형별 구분, 설명 및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사

용되어왔다(Brunsø K 1997; Brunsø & Grunert 1998; Brunsø 등 

2021).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개인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최종 상태나 음식 관련 대상에 대한 인식과 행동과 

같은 ‘식생활과 관련된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삶의 가치와 

관련하여 인지하는 매개체로 본다(Brunsø 등 2021). 식생활라

이프스타일 측정 도구는 23개 dimension으로 5개의 그룹

(purchasing motives, quality aspects, cooking methods, ways of 
shopping and consumption situa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Brunsø 등 2004). 

기존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가정간편식 연구를 

살펴보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가정간편식 선택속성에 대

한 연구(Jeong 등 2022), 대학생의 가정간편식 이용 현황 및 

핵심 구매 요인에 대한 연구(Kang & Jo 2015), 가정간편식 

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Kim 등 2019) 
등이 있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Jeong 등

(2022)의 연구에서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미식지향’, ‘건
강지향’, ‘합리적소비’, ‘안전지향’의 4개로 나누었으며, 군집

별로 선택속성을 분석 결과, 편의성은 식품 구매시 중요한 

속성으로 군집에 무관하게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ang 
& Jo(201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건강지향성’, ‘안전지향성’, ‘미각지향성’, ‘편의지향성’, ‘경
제지향성’의 5개로 나누었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별

로 편의추구 집단, 안전추구 집단, 건강추구 집단의 3가지 집

단으로 나누었으며 편의추구 집단이 가정간편식을 더 자주 

이용하는 반면 1회 지출 금액은 낮아 자주 조금씩 구매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편의추구집단은 편의점, 안전추구집단과 

건강추구집단은 대형할인마트를 이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편의추구집단은 음식의 맛을 중요시하는 반면, 건강추

구집단은 안전한 식자재도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내 성인 대상으로 가정간편식 

선택속성이 소비자만족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Kim 등(2019)의 연구에서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미각추

구형’, ‘편의추구형’, ‘건강추구형’, ‘경제추구형’의 4개로 나

누었으며, 가정간편식 선택속성 중 가격, 편리성, 다양성과 

소비자만족이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간편식을 식생활라이프스타일과 관련하여 

보고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경제적․정

책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한 

가정간편식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소비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간

편식 선택속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국

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설문조사 도구를 구성 후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

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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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밀 엠브레인에 등록된 성인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

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였고, 최종 474개의 설문 응답이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번호: KNUT IRB 2020-13)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기존 선행연구(Brunsø K 1997; Brunsø 

& Grunert 1998; Brunsø 등 2004)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최
종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6문항(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결혼여부), 조사대상자의 식생활라

이프스타일 측정 문항 22문항, 가정간편식 구매 행동 6문항

(월 평균 식료품 구매비용, 월 평균 식비 중 가정간편식 구입

에 사용하는 비용, 가정간편식 구입시 원산지 확인유무, 선
호하는 가정간편식 원산지, 국내산 가정간편식 선호 이유, 
향후 원하는 가정간편식 속성)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식생

활라이프스타일 문항은 Brunsø 등(2004)의 연구에서 개발한 

23개 문항 중 연구자 간의 논의를 거쳐 specialty shops(전문

점) 문항은 삭제 후 최종 22개 문항을 최종 조사도구 사용하

였으며,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3:보통이

다, 5점: 매우 중요하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6(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분

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의 식

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측정 문항의 판별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실

시하였으며, 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고, Varimax 
회전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공통성(communality) 값이 0.5 
미만인 5개 항목을 제거하고 최종 17개 문항으로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변수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KMO와 

Bartlett의 검정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요인분석을 통

해 도출된 공통 주요 요인을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

시하여 적절한 군집수를 파악 후, K-Means 군집분석(cluster 
analysis)로 요인에 따른 3개 집단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

로, 식생활라이프별 국내산 식재료 활용 가정간편식 선택속

성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사용

하였다. 또한,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

은 남성 50%, 여성 50%였으며, 연령은 20대 24.1%, 30대 

25.7%, 40대 25.3%, 50대 24.9%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

학교 졸업 19.2%, 대학교 졸업 70.9%, 대학원 졸업 이상이 

9.9%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고, 직업은 사무직 43.5%, 주부 

15.0%, 전문직 9.3% 순으로 사무직이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350만원~500만원 미만 23.8%,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22.8%, 50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 17.3%순으로 350만

원~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결혼 여부는 기혼 64.3%, 미혼 

35.7%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식료품 구매 비용은 69만 

4천원이었으며, 월 평균 식비 중 가정간편식 구입에 사용하

는 비용은 30.98%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조사대상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특성별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0.5 미만인 항목 2, 3, 5, 8, 15번을 제거하였고, 2차 요인분석

을 실시하여 회전된 성분행렬로 총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

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류된 5개의 요인은 전체 요인의 

68.3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요인분석 적절성 기준이 되는 KMO값은 0.866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다른 

검증방법인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

로 유의수준 p<0.001에 유의하여 본 요인분석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1은 ‘건강’, ‘신선도’, ‘제품정보의 중

요성’, ‘가격품질관계’, ‘유기농제품’, ‘가격기준’, ‘맛’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건강지향’으로 명명하였으며, 22.360%
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2는 ‘음식을 통한 자기충족’, 
‘새로운 요리법 시도’, ‘사회성’, ‘요리에 대한 흥미’, ‘참신성’
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미식지향’으로 명명하였으며 

18.023%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3은 ‘식단계획’, ‘여
성의 업무’, ‘사교모임’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경제지향’
으로 명명하였으며, 12.600%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4는 ‘편의성’의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편의지향’으로 명명

하였으며, 8.568%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요인5는 

‘안전’의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안전지향’으로 명명하였고 

7.202%의 분산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전체 설명력을 보여주

는 총분산 값은 68.376%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에 대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의 경우 선

행연구에서도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하였으며(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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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6; Yeo 등 2020; Jeong 등 2022; Kwon 등 2022b; Rha 
등 2020), 본 연구 역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개의 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Rha 등(2020)의 연구 역시 지역농

산물을 활용한 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유형을 식생활라이프스

타일에 따라 ‘맛 중시 경향’, ‘안전 중시 경향’, ‘지속가능성 

중시 경향’, ‘경제성 중시 경향’, ‘사회성 중시 경향’인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요인2의 ‘미
식지향’, 요인3의 ‘경제지향’, 요인5의 ‘안전지향’과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Yeo 등(2020)의 연구에서는 식생활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임산물 가공식품의 선택 속성 요인을 분류

한 결과, ‘식도락 추구’, ‘건강 추구’, ‘안전 추구’, ‘경제성 추

구’ 4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요인

1의 ‘건강지향’, 요인2의 ‘미식지향’, 요인3의 ‘경제지향’, 요
인5의 ‘안전지향’과 일치하였다. Lee 등(2020)의 연구에서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밀레니얼 싱글 남성 소비자의 

편의점식품 소비 요인을 분류한 결과, ‘건강추구’, ‘미각․유

행추구’, ‘가격민감’, ‘편의지향’, ‘품질추구’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요인1의 ‘건강지향’, 
요인2의 ‘미식지향’, 요인3의 ‘경제지향’, 요인4의 ‘편의지향’
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군집분석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을 바

탕으로 K-means 군집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군집 1은 

Variable n %

Gender
Male 237 50

Female 237 50

Age

20~29 114 24.1
30~39 122 25.7
40~49 120 25.3
50~59 118 24.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91 19.2

Bachelor degree 336 70.9
≥Postgraduate degree 47 9.9

Occupation

Housewife 71 15.0
Office 206 43.5

Public servant 21 4.4
Self-employed 24 5.1
Professional 44 9.3

Sales 32 6.8
Production 16 3.4

Student 39 8.2
Etc. 21 4.4

Monthly income
(won)

< 2 million 53 11.2
2 million~3.5 million 108 22.8
3.5 million~5 million 113 23.8
5 million~6.5 million 82 17.3
6.5 million~8 million 66 13.9
≥8 million 52 11.0

Marital status
Single 169 35.7

Married 305 64.3
Monthly cost for food (unit: 10,000 won)1) 69.4±66.3

Percentage of monthly cost for HMR according to monthly cost for food (%)1) 31.0±18.9
1) Mean±S.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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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2보다 모든 요인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군집 3보다는 

편의 지향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지만 편의 지향적인 집단으로 ‘편의추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2는 군집 1보다 모든 요인 값이 높게 나타

났으며, 군집 3보다 건강지향 요인이 낮긴 하지만 나머지 모

든 요인 값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추

구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식생활 고관심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군집 3은 군집 1보다 편의 지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높게 나타나 편의추구형 집단보다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고, 군집 2보다 건강지향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미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으로 ‘건
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Lee 등(2020)의 연

구에서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밀레니얼 싱글 남성 

소비자의 편의점식품 소비 요인에 따라 3개의 군집을 도출

한 결과 ‘가격 및 편의 추구 그룹’, ‘식생활 저관여 그룹’, ‘건
강 및 품질 추구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Yeo 등(2020)의 연

구에서도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임산물 가공식품의 선

택속성에 따른 4개의 군집을 도출한 결과 ‘경제성 추구’, ‘다
양성 추구’, ‘식생활 저관심’, ‘가심비 추구’로 분류하였다. 따
라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특성이 유

사하게 군집이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식생활라이프스타일군집에따른인구통계학적및가
정간편식 지출 차이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및 가정간편식 

지출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연령대별, 교육수준, 직업, 월수입, 결혼여부는 통계적으

Subjects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6 Health 0.853 0.159 0.212 －0.074 －0.059
11 Freshness 0.775 0.301 0.015 －0.202 0.022
1 Importance of product information 0.746 0.137 0.254 －0.051 －0.025
7 Price/quality relation 0.712 0.374 －0.288 0.165 0.131
9 Organic 0.703 0.044 0.450 0.076 －0.084
10 Taste 0.550 0.391 －0.117 0.198 0.221
4 Standard price 0.504 0.369 －0.124 0.305 0.191
20 Self-satisfaction through food 0.210 0.809 0.174 －0.092 0.040
13 Try a new recipe 0.238 0.706 0.259 0.086 －0.311
22 Social relationship 0.151 0.688 －0.053 0.125 0.338
12 Interest in cooking 0.312 0.668 0.170 －0.068 0.072
18 Looking for new ways 0.286 0.524 0.016 0.497 －0.339
16 Planning 0.191 0.159 0.756 0.093 0.118
17 Women's work 0.061 －0.013 0.736 －0.028 0.171
19 Social events －0.020 0.336 0.623 0.334 －0.162
14 Convenience －0.113 －0.070 0.199 0.876 0.141
21 Safety 0.057 0.092 0.221 0.079 0.830
15 Whole family Deleted
3 Joy of shopping Deleted
2 Attitude toward advertising Deleted
5 Shopping list Deleted
8 Snacks versus meals Deleted

Eigen-value 3.801 3.064 2.142 1.393 1.224
Proportion variance 22.360 18.023 12.600 8.192 7.202

Commulative varience 22.360 40.383 52.983 61.175 68.376
Number of questions 7 5 3 1 1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s of subjects’ food-related lifestyle      (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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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분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은 군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편의추구형 집단은 남성이 116명(53.5%)으로 여성 101명

(46.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61명(28.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수준은 대학

교 졸업이 148명(68.2%)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사무직 

92명(42.4%), 가정주부 31명(14.3%)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수입은 3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5명(25.3%),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51명(23.5%)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136명(62.7%)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편의추구형 집단과 유사하게 남성

이 63명(55.8%)으로 여성 50명(44.2%)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

냈으며, 연령대는 30~39세가 39명(34.5%), 20~29세가 27명

(23.9%)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30~39세 비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83명

(73.5%)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사무직 54명(47.8%), 전
문직 13명(11.5%)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전문직이 높게 나타

났다. 월수입은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23명(23.0%), 
3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명(22.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69명(61.1%)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미각추구형 집단은 다른 두 개의 집

단과 다르게 여성이 86명(59.7%)으로 남성 58명(40.3%)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연령대는 50~59세가 44명(30.6%), 
40~49세가 37명(25.7%)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50~99세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05명

(72.9%)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업은 사무직 60명(41.7%), 가
정주부 30명(15.0%)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350만원 이

상~500만원 미만 33명(22.9%), 2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31명(21.5%), 500만원 이상~650만원 미만 31명(21.5%) 순으

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100명(69.4%)
으로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가정간편식 지출 차이 분석 

결과, 월 평균 식료품 구매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포

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월 평균 식비 중 가정간편식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은 군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1). 월 평균 식료품 구매 비용은 편의추구형 집단은 

평균 63만 6천원,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70만 3천원,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은 77만 5천원으로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

단의 월 평균 식료품 구매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식료품 구매비용 중 가정간편식 지출 비중은 편의추구형 집

단 32.2%, 식생활 고관심 집단 33.7%,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 26.9%로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월 식료품 구매비용 중 

가정간편식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Choi 등(2019), Kim & Kim(2010)의 연구에서도 식생활 

고관심 집단의 학력수준 및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5.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에 따른 가정간편식 원산지
확인 및 선호도 차이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가정간편식 원산지 확인 유

무 및 선호 원산지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편의 

추구형 집단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41명(6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식생활 고관심 집단과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은 확인한다는 비율이 각각 65명(57.5%), 96명

(66.7%)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선호하는 가정간편식 원산지 

Food-related lifestyle

Cluster

F-value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onvenience 
seeking group

(n=217)

High interest in 
food-related 

lifestyle group
(n=113)

Health & taste 
seeking group

(n=144)

Mean±S.D.
Health-seeking type 4.36±0.43a 5.37±0.61b 5.48±0.52b 264.062***

Taste-seeking type 4.10±0.44a 5.15±0.57c 4.90±0.63b 175.768***

Economy-seeking type 3.48±0.53a 4.39±0.71b 3.55±0.48a 104.757***

Convenience-seeking type 4.12±0.80b 4.98±0.76c 3.31±0.71a 151.294***

Safety-seeking type 4.14±0.75a 4.96±0.76b 4.28±0.91a 40.249***

a-c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Table 3. Cluster analysis results of subjects’ food-related lifestyle      (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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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otal
Convenience 

seeking group

High interest in 
food-related 

lifestyle group

Health & taste 
seeking group χ2

n (%)

Gender
Male 237(50.0) 116(53.5) 63(55.8) 58(40.3)

7.977*

Female 237(50.0) 101(46.5) 50(44.2) 86(59.7)

Age

20~29 114(24.1) 59(27.2) 27(23.9) 28(19.4)

11.632
30~39 122(25.7) 48(22.1) 39(34.5) 35(24.3)
40~49 120(25.3) 61(28.1) 22(19.5) 37(25.7)
50~59 118(24.9) 49(22.6) 25(22.1) 44(30.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91(19.2) 47(21.7) 17(15.0) 27(18.8)

2.786Bachelor degree 336(70.9) 148(68.2) 83(73.5) 105(72.9)
≥Postgraduate degree 47(9.9) 22(10.1) 13(11.5) 12(8.3)

Occupation

Housewife 71(15.0) 31(14.3) 10(8.8) 30(15.0)

21.234

Office 206(43.5) 92(42.4) 54(47.8) 60(41.7)
Public servant 21(4.4) 14(6.5) 5(4.4) 2(1.4)
Self-employed 24(5.1) 13(6.0) 3(2.7) 8(5.6)
Professional 44(9.3) 18(8.3) 13(11.5) 13(9.0)

Sales 32(6.8) 14(6.5) 7(6.2) 11(7.6)
Production 16(3.4) 8(3.7) 7(6.2) 1(0.7)

Student 39(8.2) 18(8.3) 10(8.8) 11(7.6)
Etc. 21(4.4) 9(4.1) 4(3.5) 8(5.6)

Monthly Income
(won)

< 2 million 53(11.2) 25(11.5) 9(8.0) 19(13.2)

10.288

2 million~ 
3.5 million 108(22.8) 51(23.5) 26(23.0) 31(21.5)

3.5 million~ 
5 million 113(23.8) 55(25.3) 25(22.1) 33(22.9)

5 million~ 
6.5 million 82(17.3) 33(15.2) 18(15.9) 31(21.5)

6.5 million~ 
8 million 66(13.9) 34(15.7) 16(14.2) 16(11.1)

≥8 million 52(11.0) 19(8.8) 19(16.8) 14(9.7)

Marital Status
Single 169(35.7) 81(37.3) 44(38.9) 44(30.6)

2.428
Married 305(64.3) 136(62.7) 69(61.1) 100(69.4)

Monthly cost for food 
(unit: 10,000 won)1) 69.4±66.3 63.6±44.6 70.3±51.6 77.5±96.5 1.934

Percentage of monthly cost for HMR 
according to monthly cost for food (%)1) 31.0±18.9 32.2±20.2ab 33.7±19.4b 26.9±15.7a 5.092**

Total 474(100.0) 217(100.0) 113(100.0) 144(100.0)
1) Mean±S.D.
a~b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Table 4.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clusters      (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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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분석 결과, 편의추구형 집단은 159명(73.3%), 식생활 고

관심 집단은 95명(84.1%),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은 126명

(87.5%)으로 세 집단 모두 가정간편식 원산지로 국내산을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Yang DH(2018)의 연

구에서 HMR 구매 시 신뢰성은 재료 안전성에 가장 크게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산을 사

용한 HMR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

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에 따른 국내산 가정간편식
선호 이유 및 향후 희망 속성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국내산 가정간편식 선호 이

유 및 향후 원하는 속성의 차이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편의추구형 집단은 안전․위생 92명(57.9%), 신선한 식재료 

31명(19.5%)으로 나타났고, 식생활 고관심 집단도 안전․위

생 40명(42.1%), 신선한 식재료 19명(20.0%), 건강 및 미각추

구형 집단도 안전․위생 78명(61.9%), 신선한 식재료 33명

(26.2%)으로 나타나 세 집단 모두 국내산 가정간편식 선호 

이유로 안전․위생과 신선한 식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HMR 제품 개발을 위하여 전

문가 대상 AHP 분석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상위계층 6가지 요인 중 안전․위생은 2위의 우

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선한 식재료는 30개의 

하위요인 중 3위의 우선순위를 갖음에 따라 연구결과의 우

선순위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등 

2021). 더불어 Park 등(2016), Yang 등(2019)의 연구에서도 소

비자의 HMR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속성이 위생으로 나타나, 
HMR 제품의 안전․위생이 중요한 선택 속성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HMR 제품 개발 시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안전․위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함에 따라, 향후 제

품 개발 시 안전․위생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향후 원하는 가정간편식 속성 

차이 분석 결과, 편의추구형 집단은 국내산 118명(54.4%), 저
칼로리 95명(43.8%), 저염 93명(42.9%), 소포장 93명(4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국내산 65명

(57.5%), 소포장 56명(49.6%), 저지방 54명(47.8%) 순으로 나

타났고,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은 국내산 89명(61.8%), 저염 

83명(57.6%), 유기농 71명(49.3%)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Park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저염, 소포장, 기능성 제품 

순으로 HMR 개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

구 결과 중 편의추구형 집단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요구도를 

제외한 다른 요인의 우선순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등(2016)의 연구에서 선택 속성 중 

국내산 식재료 사용에 대한 속성 자체가 없기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더불어 Yang 등(2019)의 연구에 따르면 밀

키트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제 3사분면에는 ‘국내산 식재료 사용’, 
‘친환경 식재료 사용’, ‘지역 식재료 사용’, ‘포장 디자인’, ‘제
품 브랜드’, ‘영양(식재료 구성)’이 나타났으나, Rha 등(2020)
의 연구에서는 40~60대 이상의 중장년층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

타나 국산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시 식생활라이

프스타일을 고려한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

였다. 더불어 소비자의 선호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국내산 식재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HMR 제품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em Total
Convenience 

seeking group

High interest in 
food-related 

lifestyle group

Health & taste 
seeking group χ2

n (%)

Confirmation 
of origin

Yes 237(50.0) 76(35.0) 65(57.5) 96(66.7)
38.028***

No 237(50.0) 141(65.0) 48(42.5) 48(33.3)

Preferred 
origin

Local 380(80.2) 159(73.3) 95(84.1) 126(87.5)
21.461***Imported 16(3.4) 5(2.3) 7(6.2) 4(2.8)

No preferred 78(16.5) 53(24.4) 11(9.7) 14(9.7)
Total 474(100.0) 217(100.0) 113(100.0) 144(100.0)

***p<0.001.

Table 5. Differences in confirmation and preferred country of origin of HMR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clusters 
(n=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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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선택속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

악하여, 향후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을 위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474명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

다. 조사대상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요인분석을 실시하

여 ‘건강지향’, ‘미식지향’, ‘경제지향’, ‘편의지향’, ‘안전지

향’ 총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한 결과 ‘편의추구형 집단’, ‘식생활 고관심 집단’, 
‘미각 추구형 집단’으로 도출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

집별 가정간편식 지출 차이 분석 결과 월 평균 식료품 구매 

비용은 편의추구형 집단은 평균 63만 6천원,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70만 3천원,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은 77만 5천원

으로 건강 및 미각추구형 집단의 월 평균 식료품 구매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가정간

편식 원산지 확인 유무를 비교한 결과, 편의 추구형 집단은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141명(65%)로 높게 나타났

으며, 반면 식생활 고관심 집단과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

은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비율이 각각 65명(57.5%), 96명

(66.7%)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

집별 국내산 가정간편식 선호 이유의 경우 세 집단 모두 국

내산 가정간편식 선호 이유로  안전․위생과 신선한 식재료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식생

활라이프스타일 군집별 향후 원하는 가정간편식 속성 차이 

분석 결과, 편의추구형 집단은 국내산 118명(54.4%), 저칼로

리 95명(43.8%), 저염 93명(42.9%), 소포장 93명(42.9%) 순으

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고관심 집단은 국내산 65명(57.5%), 
소포장 56명(49.6%), 저지방 54명(47.8%) 순으로 나타났고, 
건강 및 미각 추구형 집단은 국내산 89명(61.8%), 저염 83명

(57.6%), 유기농 71명(49.3%) 순으로 나타났다(p<0.001). 따라

Item Total
Convenience 

seeking group

High interest in 
food-related 

lifestyle group

Health & taste 
seeking group χ2

n (%)

Preferred local 
HMR

Taste 35(9.2) 18(11.3) 13(13.7) 4(3.2)

39.128***

Price 8(2.1) 2(1.3) 6(6.3) 0(0.0)
Nutrition balance 12(3.2) 2(1.3) 8(8.4) 2(1.6)
Safety·sanitation 210(55.3) 92(57.9) 40(42.1) 78(61.9)
Fresh ingredients 83(21.8) 31(19.5) 19(20.0) 33(26.2)

Convenience 26(6.8) 13(8.2) 6(6.3) 7(5.6)
Variety of menu 6(1.6) 1(0.6) 3(3.2) 2(1.6)

Desired local 
HMR1)

Low salt

-

93(42.9) 53(46.9) 83(57.6)

-

Low sugar 55(25.3) 28(24.8) 49(34.0)
Low calorie 95(43.8) 52(46.0) 62(43.1)

Low fat 65(30.0) 54(47.8) 53(36.8)
Small package 93(42.9) 56(49.6) 59(41.0)
Functionality 55(25.3) 41(36.3) 36(25.0)

Vegan 34(15.7) 23(20.4) 31(21.5)
Therapeutic food 14(6.5) 16(14.2) 15(10.4)

Organic 65(30.0) 51(45.1) 71(49.3)
Local 118(54.4) 65(57.5) 89(61.8)

No food additives 56(25.8) 38(33.6) 78(54.2)
Total 380(100.0) 159(100.0) 95(100.0) 126(100.0)

1) Multiple response analysis was applied.
***p<0.001.

Table 6. Differences in preferred and desired local HMR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clusters      (n=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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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비자의 선호 요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국내산 식

재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HMR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연구대

상자의 숫자가 작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두 번

째, 시중에 출시된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HMR 제품이 다

양하지 않아, HMR 제품 개발을 위한 요구속성의 심층 조사

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 HMR 제품 개발을 위하여 소비자의 식생활 관련 유

형별 구분, 설명 및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식생활라이프스

타일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군집으로 구분한 연구

로써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산 식재

료를 사용한 HMR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력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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