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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households raising pets increases, the pet food industry is also growing. 
Since pets cannot express their intention explicitly, it appears that the owner's perception 
mainly affects the selection of products related to pets. In this study, consumer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interest in food choice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interest 
in pet food were empirically analyzed. For the analysis, a cluster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Tobit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consumer survey data for raising companion animal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using questions for consumers' food consumption choices, consumer types were 
classified into high-interest, low-interest, and practical-seeking types. The degree of interest 
in pet food was high in the order of high-interest, practical-seeking, and low-interest typ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education, and household type correlate with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interest in pet food, and the food selection criteria of consumers 
also affect the degree of interest in pet food. These results show that consumers who are 
more interested in their food choices are more interested in pet food, and this will make 
possible to know pet owner’s purchasing behavior for pet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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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기르는 가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

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30%인 604만 가구가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
다(KBMRI, 2021).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소유의 개념인 애완동
물로 지칭되었지만, 최근에는 가족, 친구, 애인 등과 동일시하면서 반려동물로 불리고 있다
(Ma, 2004). 반려동물의 종류로는 반려견이 586만 마리, 반려묘가 211만 마리로 추정된다
(KBMRI, 2021).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 또한 극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의 

규모는 2014년 1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3조 4천억 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Ji et al., 2017). 특
히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에서 반려동물사료 생산액은 2010년 953억 원에서 2019년 3,65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Statistics Kore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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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사료산업의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사료산업의 관심사항도 단순 생산에서 새로운 유통경로의 개척, 마
케팅전략 그리고 제품의 개발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의인화경향 확대에 따라 강력한 마케팅 

메시지, 함유성분에 대한 주장 등 반려동물을 위한 사료선택에 있어서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많은 정보들이 나타
나게 되었다(PetFood News, 2019). 이러한 많은 정보들은 반려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사료 구매 결정 시 객관적
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려견 주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거의 

절반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반려견에게 맞는 식품 선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chleicher et al., 

2019).

최근 들어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 영양, 안전, 편의성 등과 같은 식품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식품을 선
택하고 있다(Senauer, 2001; Lee et al., 2007; Hong et al., 2021). 이러한 경향은 반려동물의 의인화가 가속되면서 

반려동물식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반려동물식품의 시장 변화가 사람의 식품소
비시장의 변화를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Schaffer, 2009). 다시 말하자면 반려동물에 대
한 의인화 증가 추세는 반려동물 주인에 의한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Chen et al., 2012; Yang and Choi, 2015). 특히 반려동물 사료를 포함한 많은 제품에 대하여 반려동물 주인
의 구매행동은 반려동물들이 주인에게 자신의 욕구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반려동물 

주인의 관심도에 크게 기인할 수 있으며(d’Astous and Deschênes, 2005),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심도는 반려동물사
료 구매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려동물 주인들 중 특정 계층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더 애착을 갖게 되면
서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돈을 쓸 때 더 나은 반려동물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Boya et al., 2012). 

Tesfom and Birch (2010)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려동물 주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보다 그들의 반려견을 위해 

건강한 식품을 살 가능성이 더 높고, 인간을 위한 식품보다 반려동물사료에 더 강한 브랜드 충성도를 보이며, 가격
에서는 덜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경우 반려동물 주인들은 반려동물사료의 일정 수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자신
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반려동물사료를 꾸준히 재구매하는 경향이 있다(Clark et al., 2011).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비
자들의 반려동물을 위한 구매행동은 반려동물과의 관계 및 주인들의 특성과 체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esfom and Birch, 2010; Boya et al., 2012),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구매행동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가
진 특성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기존 연구들(Park, 2018; Cha, 2020)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중요해지게 되었고, 산업계의 마케팅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려동물사료시장의 성장에 따라 사료산업계에서 이러한 경향에 더 효과적
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집단의 특성에 따른 반려동물사료 구매행동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려동물 주인들을 식품선택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러한 식품선택 특성 유형이 반려동
물 사료구매 관심도에 대한 주인들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반려동물사료 관
련 연구로는 Lee (2006), Kim 등(2019), Park과 Um (2021) 등이 있으나, 대부분 반려동물사료 시장이나 선택속성
에 한정적으로 집중되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주인들의 식품선택과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과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소비자들이 그들의 반려동물 사료구입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들을 조명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산업 관련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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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분석자료

분석자료 수집을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사료 구매자들 중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021년 

7월 전문조사업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수된 총 475명의 자료 중에서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양육하면서 부실한 응답이 없는 367명의 자료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Boya et al., 2015; Schleicher et al., 2019)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조사 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반려동물 사육실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선호속성 및 소비실태, 

그리고 소비자의 식품선택기준 등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소비자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들의 응답은 리커
트(Likert) 5점 척도로 1단계인「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단계인「매우 그렇다」로 숫자가 커질수록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분석대상의 반려동물 사육실태 및 사료구입 현황은 Table 1과 같다. 가구당 평균 0.97마리의 개를 사육하면서 

최대 3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고, 고양이는 평균 0.59마리로 최대 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와 고양이를 둘 다 사육하고 있는 가구도 18.0%에 달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반려동물사료 구입 횟수는 최소 

2회, 최대 35회, 평균 7.46회인 것으로 나타났고, 1회당 평균 지출액은 51천원, 주로 구입하는 포장단위는 5 kg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Basic statistics of pet and pet food (Unit: N).
Characteristic Mean Variance Min. Max.
Number of dog 0.97 0.47 0 3
Number of cat 0.59 0.77 0 5
Household raising dog and cat 0.18 0.32 0 1
Number of purchasing pet food over the past year 7.46 4.18 2 35
Expenses per incident (10 thousand won) 5.14 2.60 1 20
purchasing packing unit 5.25 11.28 1 30
Min., minimum; Max., maximum. 

분석방법

개인의 식품선택관심도에 따른 소비자 유형화를 위해 먼저 소비자의 식품선택시 고려사항과 관련한 설문문항
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요인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K-평균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군집으로 분류된 소비자 유형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관심도를 형성하는 요
인들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차원을 축소하였다.

여기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어 하한과 상한이 있는 절단
된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양
극단토빗모형(two-limit Tobit)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가 단절되어 있을 때 이용되는 일반적인 모형은 Tobit모형(Tobin, 1958)이다. 변수값의 하한이 존재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히 하한과 상한이 둘다 존재하는 경우 Rosett과 Nelson (1975)에 의해 소개되고 

Maddala (1983), Long (1997) 등에 논의되어 발전되어 온 양극단토빗모형이 보다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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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토빗모형은 관측된 종속변수(y )를 잠재변수(y) )의 관측치로 간주하며,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y x ui i ib= +
) l               (1)

여기에서 xi는 독립변수, ib 는 추정계수, ui는 잔차로 정규분포하며, 평균 0, 분산 2
v 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다. 종속변수 값의 하한이 Li , 상한이 Ui로 양쪽으로 한계가 주어진 경우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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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하여 Maddala (1983)에 의해 유도된 우도(likelihood)함수인 식(3)을 이용하여 최우추정법으로 계
수를 추정할 수 있다.

L
L x x xy U1 1i y L
i i

y
i i

y
i i

y U
*

i i i ii i
# #v

b
v { v

b
{ v

b
P U P P=

- -
-

-
= = =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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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U , {는 각각 표준정규누적분포함수, 표준정규확률밀도함수이다.

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기술통계 및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은 SPSS 25.0 (IBM, Armonk, USA), 토빗분석은 

STATA 11 (StataCorp LLC, College Station, USA)을 이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먼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소비자 유형화를 위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는데, 요인적재값이 0.5 미만이거나 요인
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varimax직교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의 수는 4개가 추출되었다(Table 2). 요인 1의 고유값은 2.239으로 

전체의 18.66%를 설명하고 요인 2의 고유값은 2.126로 전체의 17.72%, 요인 3의 고유값은 1.872로 전체의 15.60%, 

요인 4의 고유값은 1.466로 전체의 12.22%로 전체 분산의 64.20%를 설명하였다. 요인분석의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KMO (Kaiser-Meyer-Olkin) 척도와, Bartlett 검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 KMO값은 0.797, Bartlett 검
정의 유의 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분석설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
여 검증하였는데, 각 요인들의 값은 0.743, 0.705, 0.671, 0.648로 내적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분석으로 도출된 요인 1은 식품을 구매할 때 건강 및 영양, 기능성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여 ‘건강
중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식품 구입시 구매장소위치의 편리성, 매장내 상품구색, 식이 다양성 및 준비
편이성 등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보여 ‘편의성중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식품 구입시 포장, 구매장소의 

종류, 상표명 등에 신경을 쓰는 특성으로 볼 수 있어 ‘브랜드중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식품 구입시 가격
할인 및 세일과 가격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격중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4개 요인들을 활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367명의 소비자들을 3개의 군집으로 유형
화하였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군집별 소비자 수는 군집 3 (132명)이 다소 많고, 군집 1 (126명), 군집 2 

(109명) 순으로 적으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소비자 유형을 군집별로 보면 군집 1은 4개 요인의 값들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군집 2 소
비자는 모든 요인들의 값들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군집 3 소비자는 ‘건강중시요인’과 ‘가격중시요
인’이 전체 평균보다 높고, ‘편의성중시요인’과 ‘브랜드중시요인’이 전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 군집 1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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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 요인점수가 높아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 브랜드, 가격 등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고관심형’으로 명명
하였다. 군집 2는 모든 요인에서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나 식품 선택 시 건강, 편의, 브랜드, 가격 등에 비교적 관심
이 적은 집단으로 ‘저관심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건강중시요인’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가격
중시요인 점수는 많이 높아 식품구입시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person’s food choice.
Questionnaire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Cronbach’s α
Health/nutrition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82 0.743
Functionality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62
Quality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36
Convenience of location of store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77 0.705
Product selection in store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696
Variety in diet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633
Ease of preparation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595
Packaging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813 0.671
Type of store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08
Brand name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07
Being on sale/discount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870 0.648
Price is important where food is purchased 0.762
Eigenvalue 2.239 2.126 1.872 1.466
Variance explained by each factor 18.660 17.720 15.600 12.220
KMO 0.797
Bartlett p-value 0.000
KMO, Kaiser-Meyer-Olkin. 

Table 3. Result of cluster analysis by respondents (Unit: N).
Factor High-interest  cluster (N = 126) Low-interest  cluster (N = 109) Practicality-pursuit cluster (N = 132) Average

1 4.22 3.39 3.88 3.85
2 4.08 3.22 3.55 3.63
3 3.89 2.98 2.79 3.22
4 4.17 3.15 4.21 3.88

Table 4에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소비자 유형 군집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전체 표본에 있어서 성별은 여성이 47.68%, 남성이 52.32%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29.79%, 30대 33.51%, 40대 23.43%, 50대 11.72%, 60대 3.5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졸 76.57%, 대학
원졸 10.63%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상태는 미혼 56.40%, 기혼 43.60%로 나타났다. 월
평균 가계소득의 경우, 월 300 - 399만 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5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 

- 299만 원 16.89%, 600 - 799만 원 16.35%, 400 - 499만 원 13.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66.21%

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9.81%, 학생 9.26%, 생산직 6.81%, 주부 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는 19.35%, 

거주지역이 서울인 응답자가 32.15%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군집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모든 군집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그러나 고관심형군집과 실리추구형군집은 20대 응답자들이 각각 28.57, 31.82%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저관심형군집의 소비자는 50대가 18.25%로 다른 군집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학력은 고관심형군집 응답자가 다
른 군집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의 비중이 14.29%로 많았다. 소득의 경우에는 고관심형군집은 월 500 - 599만 원이 

19.05%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저관심형군집은 300 - 399만 원이 20.18%, 실리추구형군집은 200 - 29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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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45%로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모든 군집에서 사무/관리직이 가장 많았고, 고
관심형군집은 자영업이 11.90%, 실리추구형군집에서는 학생이 12.12%로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실리
추구형군집이 25.00%로 다른 군집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역은 각 군집별로 서울과 비서울지역에 비슷하
게 거주하고 있었다.

Table 4.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y cluster (Unit: N, %).
Characteristic High-interest  cluster Low-interest cluster Practicality-pursuit cluster Total
Sex

Male 67 (50.79) 58 (53.21) 67 (50.76) 192 (52.32)
Female 59 (46.83) 51 (46.79) 65 (49.24) 175 (47.68)

Age
20s 36 (28.57) 24 (22.02) 42 (31.82) 102 (27.79)
30s 37 (29.37) 39 (35.78) 47 (35.61) 123 (33.51)
40s 34 (26.98) 25 (22.94) 27 (20.45) 86 (23.43)
50s 15 (11.90) 20 (18.35) 8 (6.06) 43 (11.72)
60s 4 (3.17) 1 (0.92) 8 (6.06) 13 (3.54)

Education
≤ High school 16 (12.70) 16 (14.68) 15 (11.36) 47 (12.80)
College 92 (73.01) 81 (74.31) 108 (81.82) 281 (76.57)
Graduate school 18 (14.29) 12 (11.01) 9 (6.82) 39 (10.63)

Marital status
Not married 64 (60.79) 51 (46.79) 92 (69.70) 207 (56.40)
Married 62 (49.21) 58 (53.21) 40 (30.30) 160 (43.60)

Income (million won)
< 2.0 4 (3.17) 8 (7.34) 16 (12.12) 28 (7.63)
2.0 -2.99 17 (13.49) 18 (16.51) 27 (20.45) 62 (16.89)
3.0 - 3.99 23 (18.25) 22 (20.18) 23 (17.42) 68 (18.53)
4.0 - 4.99 21 (16.67) 11 (10.09) 19 (14.39) 51 (13.90)
5.0 - 5.99 24 (19.05) 13 (11.93) 10 (7.58) 47 (12.81)
6.0 - 7.99 16 (12.70) 19 (17.43) 25 (18.94) 60 (16.35)
8.0 - 9.99 16 (12.70) 7 (6.42) 6 (4.55) 29 (7.90)
≥ 10.0 5 (3.97) 11 (10.09) 6 (4.55) 22 (5.99)

Occupation
Student 11 (8.73) 7 (6.42) 16 (12.12) 34 (9.26)
Housewife 6 (4.76) 6 (5.50) 4 (3.03) 16 (4.36)
Office worker 81 (64.29) 78 (71.56) 84 (63.64) 243 (66.21)
Production worker 7 (5.56) 7 (6.42) 11 (8.33) 25 (6.81)
Self-employed 15 (11.90) 10 (9.17) 11 (8.33) 36 (9.81)
Etc. 6 (4.76) 1 (0.92) 6 (4.55) 13 (3.54)

Single household
Yes 20 (15.87) 18 (16.51) 33 (25.00) 71 (19.35)
No 106 (84.13) 91 (83.49) 99 (75.00) 296 (80.65)

Region
Seoul 40 (31.75) 33 (30.28) 45 (34.09) 118 (32.15)
Non-Seoul 86 (68.25) 76 (69.72) 87 (65.91) 249 (67.85)

Total 126 (100.00) 109 (100.00) 132 (100.00) 367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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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regarding pet food (Units N, %).
Characteristic High-interest  cluster Low-interest cluster Practicality-pursuit 

cluster Total

Purchasing place of pet food
Discount store     9 (7.14)   13 (11.93)     8 (6.06)   30 (8.17)
Online shop   96 (76.19)   75 (68.81) 101 (76.52) 272 (74.11)
Pet shop   13 (10.32)   14 (12.84)   13 (9.85)   40 (10.90)
Veterinary clinic     8 (6.35)     6 (5.50)     9 (6.82)   23 (6.27)
Etc.     0 (0.00)     1 (0.92)     1 (0.76)     2 (0.54)

The most consideration when purchasing pet food
Price     7 (5.56)   10 (9.17)   11 (8.33)   28 (7.63)
Origin     2 (1.59)     0 (0.00)     2 (1.52)     4 (1.09)
Safety   36 (28.57)   22 (20.18)   42 (31.82) 100 (27.25)
Functional   16 (12.70)   22 (20.18)   15 (11.36)   53 (14.44)
Brand   11 (8.73)   12 (11.01)   11 (8.33)   34 (9.26)
Organic   10 (7.94)   11 (10.09)     5 (3.79)   26 (7.08)
Ingredient   39 (30.95)   26 (23.85)   38 (28.79) 103 (28.07)
Recommendation     2 (1.59)     1 (0.92)     2 (1.52)     5 (1.36)
Pet preference     3 (2.38)     5 (4.59)     6 (4.55)   14 (3.81)

Type of pet food
Dry 117 (92.86) 100 (91.74) 123 (93.18) 340 (92.64)
Wet     8 (6.35)     7 (6.42)     5 (3.79)   20 (5.45)
Both     1 (0.79)     2(1.83)     4 (3.03)     7 (1.91)

Total 126 (100.00) 109 (100.00) 132 (100.00) 367 (100.00)

Table 5는 군집별 반려동물사료 소비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반려동물사료는 대부분 온라인을 이용하여 구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관심형군집 응답자가 다른 군집에 비하여 온라인 구매 비중이 낮았고(68.81%), 대형할
인마트 이용은 저관심형군집이 11.93%로 높게 나타났으나 실리추구형군집은 6.06%로 낮게 나타났다. 반려동물
사료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고관심형군집, 저관심형군집 응답자들은 성분(30.95, 23.85%), 안전성(28.57, 

20.18%), 기능성(12.70, 20.18%)의 순으로, 실리추구형군집 응답자들은 안전성(31.82%), 성분(28.79%), 기능성
(11.36%)의 순으로 선택하여 차이를 보였다. 주로 급여하는 사료의 형태로는 대부분 건식사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리추구형군집에서 상대적으로 건식과 습식사료 둘 다 급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려동물사료
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반려동물에게 가능한 최상의 영양소를 제공하길 원한다”, “나는 내 반려
동물에게 이로운 사료를 구매한다”, “나는 반려동물을 위해 균질적인 품질을 가진 사료를 구매한다”, “나는 가능
하다면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사료를 제공한다” 등 네 가지 문항을 이용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이 

문항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한 개의 변수로 축소하였다. 주성분분석결과 고유값은 2.899, 요인적재치는 각각 

0.8이상, Cronbach’s α값은 0.873으로 차원축소가 적절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군집별로는 고관심형군집
이 4.425, 저관심형군집이 4.027, 실리추구형군집이 4.422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or interest in pet food choice.
Questionnaire Mean Factor loading Eigenvalue Cronbach’s α
I want to provide my pet with the best nutrition possible 4.30 0.854

2.899 0.873
I buy a pet food that is beneficial to my pet 4.31 0.853
I buy a pet food that has consistent quality 4.26 0.829
I feed a diet that is best for my pet’s medical condition, if applicable 4.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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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식품선택기준 유형별로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극단
토빗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소비자의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를 설정하고, 설명변수는 연령, 성
별, 결혼여부, 학력, 소득, 1인가구여부, 직업, 거주지역, 가구원수, 사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군집 유형을 이항더
미변수로 변환한 후 독립변수로 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과 기초통계량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for regression.
Variable Description Mean Std. Dev. Min. Max.
Pfint Interest in pet food 4.31 0.59 2.00 5.00
Age 20s = 1; 30s = 2; 40s = 3; 50s = 4; 60s = 5 2.30 1.10 1.00 5.00
Female If sex is female = 1; else 0 0.48 0.50 0.00 1.00
Marital If unmarried = 1; else 0 0.44 0.03 0.00 1.00
Edu If more than or equal to graduate = 1; else 0 0.11 0.31 0.00 1.00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2 = 1; 2 - 2.99 = 2; 3 - 3.99 = 3; 4 - 4.99 = 4; 

5 - 5.99 = 5; 6 - 7.99 = 6; 8 - 9.99 = 7; 
more than or equal to 10 = 8;

4.20 1.99 1.00 8.00

Single If single household = 1; else 0 0.19 0.40 0.00 1.00
Student If job is student = 1, else 0 0.09 0.29 0.00 1.00
Housewife If job is housewife = 1, else 0 0.04 0.20 0.00 1.00
Blue If job is blue collar = 1, else 0 0.07 0.25 0.00 1.00
Self if job is self- employed = 1, else 0 0.10 0.30 0.00 1.00
Etc If job is none = 1, else 0 0.04 0.19 0.00 1.00
Seoul If region is Seoul = 1; else 0 0.32 0.47 0.00 1.00
Pfknow Knowledge of pet food 4.40 0.67 2.00 5.00
Cluster1 If respondent belongs to cluster 1 = 1, else 0 0.34 0.48 0.00 1.00
Cluster3 If respondent belongs to cluster 3 = 1, else 0 0.36 0.48 0.00 1.00
Std. Dev., standard deviation; Min., minimum; Max., Maximum.

Table 8. Results of tobit analysis.
Variable Coefficient Standard deviation
Age  0.011 0.045 
Female  0.393** 0.079 
Marital -0.023 0.105 
Edu  0.263** 0.123 
Income  0.011 0.021 
Single -0.118* 0.114 
Student  0.161 0.138 
Housewife  0.128 0.191 
Blue -0.003 0.144 
Self  0.050 0.125 
Etc  0.109 0.205 
Seoul -0.098 0.077 
Pfknow  0.409** 0.063 
Cluster1  0.183* 0.097 
Cluster3  0.389** 0.091 
σ  0.651 0.030
χ2 109.93
* p < 0.10, ** p < 0.05.

Table 8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카이제곱(χ2)값이 109.93로 1%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추정모형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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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보면 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인 여성(female)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
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반려동물사료에 관심을 가지는 정(+)의 효과를 보였다. 즉, 여성일수록 보다 더 반
려동물사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edu)에 있어서는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며 정(+)의 효과를 보여 학력이 높은 경우 반려동물사료에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인 가
구(single)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의 효과를 보여 1인 가구일수록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지식(pfknow)은 유의수준 5%에서 정(+)의 효과를 보여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집유형
관련 변수 cluster1은 유의수준 5%, cluster3은 유의수준 10%에서 각각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고, 정(+)의 효과를 

보여 저관심형군집을 기준으로 하여 고관심형군집과 실리추구형군집이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인 연령(age), 결혼여부(marital), 소득(income), 직업관련 변수
들(student, housewife, blue, self, etc.), 거주지역(Seoul) 등은 모든 군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반려동물사료에 관심의 정도에 있어서 이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사료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사
를 표시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경우 주인의 인식이 주로 반려동물 관련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주요 사료브랜드가 대부분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 

주인의 제품선택은 반려동물사료의 품질 차이보다는 소비자의 관심과 마케팅에 더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을 자신의 식품선택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비자 설문조사자료를 이용
하여 군집분석, 요인분석 및 토빗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선택 문항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한 결과 고관심형, 저관심형, 실리추구
형으로 소비자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모든 유형에서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고관심형, 실리
추구형은 2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저관심형은 50대가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고관심형이 다른 소비자유형보
다는 높았으며, 실리추구형은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는 고관심형, 

실리추구형, 저관심형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 학력, 가구형태, 가구원수와 같은 인구통계
적 특성들이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의 식품선택기준 유형도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관심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료에 대
한 지식이 많을수록 반려동물사료에 관심이 많은 반면, 1인가구일수록, 반려동물사료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났고, 자신의 식품선택에 관심이 많거나 실리를 추구하는 소비자일수록 반려동물사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신의 식품선택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반려동물사료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소비자의 식품선택과 소비결정 패턴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의 반려동물을 

위한 구매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대되는 최근 추세에 비추어 이
러한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료 및 연관제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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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사료산업계에서도 표적시장에 속한 고객들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이들의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구매행동변
화를 설명하고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사료 마케팅을 위
한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대한 인식과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게 되는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반려동물사료에 

대한 주인의 관심이 실제 구매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확장된 관련질문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등이 실제 구매행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등의 의인
화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반려동물관련 상품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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