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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and consumption behavior of 118 vegetarians and omnivores toward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The preference and choice attribute questionnaires were compar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between the two groups when considering the purchase experience, preference, and selection attributes of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Vegetarians had more experience purchasing plant-based dairy alternative products. In both groups,

environmental and animal protection were th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d the highest response rate for purchasing plant-

based dairy alternatives. The preference score of vegetarians for plant-based dairy alternative products was high, indicating

that vegetariani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reference for plant-based dairy alternative products. Analysis of selection

attributes revealed that price, product weight, appearance, and manufacturer were considered important by vegetarians,

whereas nutritional components and labeling, manufacturing environment, composition of ingredients, and taste and

texture were considered more important by the omnivore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fast-growing industry producing plant-based dairy alternativ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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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동물복지

에 대한 인식 변화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한 비동물성 단

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다(Kim

2021).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은 소비자들

에게 지속가능한 소비 및 친환경 실천의 필요성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에 대한 소비행태를 변

화시켰다(Lee & Kim 2021). 2022년 기준 국내 채식 인구

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KVU 2022), 채식 인구를 위

한 식품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

견된다. 그 중 원유를 대체한 식물성 우유는 2016년 약 83

억 원에서 2020년 약 431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025년에는

668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FIS 2021). 식물성 대

체 유제품은 유당불내증, 알레르기(CMA), 원유값 인상 등으

로 인해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대체 유제품이 주목을 받

고 있다. 제조 시 사용되는 주재료는 견과류, 대두, 귀리, 쌀,

코코넛 등의 소재로 식물성 우유, 식물성 버터, 식물성 치즈,

식물성 요구르트 등을 제조하며 최근 국내에서도 쉽게 식물

성 대체 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

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국내 식물성 대체 유

제품에 관한 소비자 인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식

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연구는 식물성 기반 우유 유사체

개발에 관한 현황(Kim et al. 2021), 식물성 쌀 우유 품질

특성(Seong et al. 2022), 식물성 대체 우유로 제조한 바닐라

소스 품질특성(Bang & Yoon 2021), 캐슈넛 비건 치즈 제조

기술 개발 연구(Park et al. 2019) 등 대부분 개발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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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식물

성 대체식품을 소비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사회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채식을 할수록 식물성 대체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Park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간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소비행동, 선

호도, 선택속성을 조사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식물성 대체 유

제품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총 118명(채식주의자 59명, 잡식주의자 59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선정 기준은 참여자가 자기기입으로

채식주의자(비건, 락토, 오보, 락토오보, 폴로,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언) 또는 잡식주의자라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교 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었고, 설문조사는 20세 이

상 39세 이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23년 2월 1일부터 2

월 3일까지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엄격성을 위해 연구 시작 전 연구의 목

적 및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이화여자대학교 생

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

았다(IRB No: ewha-202301-0003-01). 또한 설문조사 시작

전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고 익

명성이 보장 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조사내용과

결과는 연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전

달하였다.

2. 조사도구

설문지는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식물성 대체 유제

품(Plant-based dairy alternatives)에 대한 소비행동, 선호도

및 인식, 선택속성, 식생활 형태, 인구통계학적 설문 문항이

사용되었다. 설문지 구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Plant-based dairy alternatives)에 대한

소비행동 및 인식에 대한 문항은 13개로 구매 경험, 주재료,

장소, 빈도, 구매 또는 비구매 이유, 구매 시 중요 요소, 구

매 정보, 선호 재료 및 맛, 선호 및 비선호 이유를 명목척도

로 조사하였으며,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1(대

단히 많이 싫다)에서 9(대단히 많이 좋다)까지 9점 척도를 활

용하여 조사하였다.

선택 속성 조사를 위해서 Park & Cho(2021)의 연구를 참

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후 사용하였다. 10개 선택

속성에 대하여 1(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9(매우 중요하다)

까지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식생활 형태(Dietary patterns) 조사를 위해 Clieri et al.

(2018), Kim et al. (2022)을 참고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채식주의자에게 8가지 채식 유형 항목(비건, 락

토, 오보, 락토오보, 폴로, 페스코, 폴로, 플렉시테리언)을 제

시하고 명목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

하였다. 채식주의자는 유지 기간, 시작 동기를 조사하였으며,

잡식주의자에게는 지향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Table 1> Questionnaire design

Category N=34 Variables Scale

Perception about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13

Purchasing experience, Main ingredient, Place of purchase, 

Purchase frequency, Reason for purchase, Purchase factors, 

Reason for non-purchase, Purchase information, Preferred Main 

Ingredient, Preferred flavor, Reasons for preference and non-

preference for planted-based dairy alternatives

Nominal scale

General preference of plant-based substitute dairy products 9-point hedonic scale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selection attributes
10

Nutrition facts, Ingredients, Taste, Manufacturing environment, 

Packaging & Design, Product form, Brand, Taste, Texture, Price, 

Weight (capacity)

9-point likert scale

Dietary patterns 5
Vegetarians or Omnivores, Type, Period, Motivation, Reasons for 

Omnivores
Nominal sca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6
Gender,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Educational status, 

Income
Nominal scale

<Table 2> Dietary patterns

Factors Categories

Vegetarians

Vegan

Lacto Vegetarian

Ovo Vegetarian

Lacto-Ovo Vegetarian

Pollo-Vegetarian

Pesco-Vegetarian

Flexitarian

Omnivores Full-time meat 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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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오프라인 조사로 수집된 총 118부(채식주의자 59부, 잡식

주의자 59부)의 유효 표본은 SPSS Statistics 27.0으로 분석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식물성 대체 유

제품(Plant-based dairy alternatives)소비 행동을 파악하기 위

해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채식주의자

및 잡식주의자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선호도 사이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

였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구매 시 10개 항목의 선택속성

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선행연구(Park

& Cho 2021; Ock et al. 2022)를 참고하여 요인을 4개로

고정시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

을 파악하기 위해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adequacy), Bartlett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

시하여 선택속성 간의 내적일관성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통

해 도출한 요인 4개의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집단의 평

균값을 구하고 평균 차이를 비교하고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스낵 간 요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검

토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식생활 형태에 관한

조사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채식주의자

59명 중 비건(Vegan) 5.1%, 락토 베지테리언 1.7%, 오보 베

지테리언 1.7%, 락토-오보 베지테리언 3.4%, 폴로테리언

3.4%. 페스코테리언 8.5%, 플렉시테리언 76.3%으로 조사되

었다. 본 연구에서 플렉시테리언의 수가 다른 채식 유형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에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적 채식주의라고 불

리는 플렉시테리언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

및 미국 등에서도 의도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피하는 플렉

시테리언이 전체 인구의 20-4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

(MAFRA 2021). 비건은 채식주의 중 가장 엄격한 식단으로

유지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전문가들은 유연한 채식주의 방

법으로 플렉시테리언 식단을 제안하는 편이다(Dakin et al.

2021). 또, 플렉시테리언 식단은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금

하지 않고 본인이 인지하여 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참여

와 유지가 쉬운 편으로 동물성 단백질 소비 감소에 효과적

으로 알려져 있다(Rosenfeld. 2018).

채식주의자의 채식 유지 기간은 ‘6개월 미만’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28.8%. ‘3-4년’ 18.6%, ‘6개월’ 15.3%,

‘5년 이상’ 5.1%로 나타났다.

채식 시작 동기로는 ‘동물권/동물복지’가 47.5%로 가장 높

<Table 3> Demographic profile of subjects & participant characteristics

by dietary patterns

Items

Vegetarians 

(n=59)

Omnivores 

(n=59)

N (%) N (%)

Sex

Male 4(6.8) 10(16.9)

Female 55(93.2) 49(83.1)

Age

20's 48(81.4) 48(81.4)

30's 11(18.6) 11(18.6)

Marital status

Single 58(98.3) 56(94.9)

Married 1(1.7) 3(5.1)

Occupation

Office workers 7(11.9) 4(6.8)

Professionals 9(15.3) 8(13.6)

Students 40(67.8) 44(74.6)

Others 3(5.0) 3(5.0)

Education

Highschool 4(6.8) 4(6.8)

University 33(55.9) 40(67.8)

Graduate school 22(37.3) 15(25.4)

Monthly house income (￦10,000)

-100 29(49.2) 37(62.7)

100-200 12(20.3) 6(10.2)

200-300 14(23.7) 8(13.6)

300-400 4(6.8) 6(10.2)

400- 0(0.0) 2(3.4)

Vegetarians period

5 year or more 3(5.1)

3-4 year 11(18.6)

1-2 year 17(28.8)

6 months 9(15.3)

6 months or less 19(32.2)

Vegetarians type

Vegan 3(5.1)

Lacto 1(1.7)

Ovo 1(1.7)

Lacto-Ovo 2(3.4)

Pollo 2(3.4)

Pesco 5(8.5)

Flexitarian 45(76.3)

Vegetarians motivation

Health 18(30.5)

Animal concern 28(47.5)

Environmental concern 8(13.6)

Influence friend/ family 5(8.5)

Reasons for Omnivores (n=59)

Not to my taste 24(40.7)

Material is expensive 11(18.6)

Not used to it 15(25.4)

Less reliable 5(8.5)

Difficult to buy 4(6.8)

Total 59(100.0) 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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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건강’ 30.5%, ‘환경보호’ 13.6%, ‘친구 및 가족의 영

향’ 8.5%로 나타나 동물복지와 건강을 가장 중시한 선행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MacInnis & Hodson 2021;

Kim et al. 2022).

잡식주의자가 채식을 지향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맛에 맞

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으며, ‘익숙하지

않아서’ 25.4%, ‘재료의 가격이 비싸서’ 18.6%, ‘신뢰성이

떨어져서’ 8.5%, ‘구매하기 어려워서’ 6.8%로 조사되었다. 최

근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 기반 식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식물성 기반으로 한 음식은 맛이 없다는 소비자의 인

식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Baek 2021; Lee

et al. 2021).

2. 식물성 대체 유제품 소비행동

조사 대상자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소비행동 결과

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경험과 정보에 대한 결과가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 .05).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전체

118명중 77.1%로 채식주의자의 경우 89.8%가 구매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2%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잡식주의자의 경우 64.4%가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5.6%는 구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채식주의자가 잡식주의자보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01).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91명 중 채식주의자 60.4%, 잡식

주의자 63.2%가 ‘아몬드’가 주재료로 사용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주재

료임을 알 수 있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편의점, 소

형마트’가 채식주의자 39.6%, 잡식주의자 31.6%로 응답하였

으며, ‘대형쇼핑몰, 백화점’이 채식주의자 28.3%, 잡식주의자

44.8%로 응답하여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모두 온라인보

다 오프라인에서 구입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홈쇼

핑’과 같은 온라인은 채식주의자 32.1%, 잡식주의자 23.7%

로 나타났다.

구매 빈도는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두 집단간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으나, ‘한 달에 1-2회’가 채식주의자 43.4%,

잡식주의자 39.5%, ‘6개월에 1-2회’가 채식주의자 20.8%, 잡

식주의자 36.8%로 나타났다. ‘1주일에 2-3회’는 채식주의자

18.9%, 잡식주의자 7.9%, ‘하루에 1회 이상’ 채식주의자

3.8%로 전반적으로 채식주의자의 구입 빈도가 잡식주의자보

다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2회’는 채식주의자

13.2%, 잡식주의자 15.8%가 응답하였다. 식물성 대체 유제

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 ‘환경/동물보호를 위해’는 채식주의

자 45.3%, 잡식주의자 31.6%로 응답하여 채식주의자의 비율

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채식을 하는 사람

들의 동기가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려 및 동물보호의 이

유라는 선행 연구(Janssen et al. 2016; MacInnis & Hodson

2021) 와 일맥상통하며, 잡식주의자 또한 환경에 좋을 것이

라고 인식하는 선행연구(Peschel et al. 2019; Kim et al.

2022)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맛있어서’는 채식주의

자 26.4%, 잡식주의자 23.7%로 나타났으며, ‘체중조절을 위

해’는 채식주의자 17.0%, 잡식주의자 21.1%로 나타났고, ‘알

레르기/건강상의 이유’는 채식주의자 9.4%, 잡식주의자

15.8%로 나타났다. ‘구매하기 쉬워서’는 채식주의자 1.9%,

잡식주의자 7.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91명 중 식물성 대

체 유제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채식주

의자 54.7%, 잡식주의자 68.4%로 두 집단 모두 ‘맛, 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를 이어 ‘재료 구성’은 채

식주의자 22.6%, 잡식주의자 10.5%로 나타났으며, ‘칼로리’

는 채식주의자 15.1%, 잡식주의자 7.9%로 나타났으며, ‘가

격’은 채식주의자 7.5%, 잡식주의자 13.2%로 나타났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경험이 없는 대상자 27명에게 구

입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익숙하지 않아서’가 채식

주의자 33.3%, 잡식주의자 50.0%로 조사되어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비싼 가격’이 채식주의자 16.7%,

잡식주의자 18.2%로 조사되었으며, ‘입맛에 맞지 않아서’는

채식주의자 16.7%, 잡식주의자 13.6%로 나타났다. ‘구매하

기 어려워서’는 채식주의자 16.7%, 잡식주의자 4,5%, ‘그 외

응답’은 채식주의자 16.7%, 잡식주의자 9.1%로 ‘관심이 없

어서’, ‘구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응답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 118명 중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정

보는 채식주의자 69.5%, 잡식주의자 44.1%가 ‘인터넷(블로

그, SNS 등)’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매장 진열

및 행사’가 채식주의자 8.5%, 잡식주의자 28.8%, ‘주변인의

소개 및 추천’이 채식주의자 15.3%, 잡식주의자 20.3%로 나

타났다. ‘매체 광고’는 채식주의자과 잡식주의자 각각 6.8%

로 응답하여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p< .05).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재료와 맛에 대한 결과는 ‘아몬드’

가 채식주의자 45.8%, 잡식주의자 49.2%로 가장 선호하는

재료로 뽑혔다. ‘귀리’는 채식주의자 22.0%, 잡식주의자

16.9%, ‘캐슈넛’은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각각 11.9%가

응답하였으며, ‘코코넛’은 채식주의자 11.9%, 잡식주의자

10.2%, ‘대두’는 채식주의자 8.5%, 잡식주의자 11.9%가 응

답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맛은 ‘고소한 맛’이 채식주의자

74.6%, 잡식주의자 62.7%이었으며, ‘단 맛’이 채식주의자

18.6%, 잡식주의자 30.5%로 그 뒤를 이었다. ‘짠 맛’은 채식

주의자 5.1%, 잡식주의자 3.4%가 응답하였으며 ‘그 외 응답’

은 채식주의자 1.7%, 잡식주의자 3.4%가 ‘전체적인 조화 및

기존 제품과 유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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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sumption behavior for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of survey subjects

Question N Categories
Vegetarians Omnivores


2 value

N (%) N (%)

Purchasing experience 118
Yes 53(89.8) 35(64.4)

10.806**
No 6(10.2) 21(35.6)

Have purchasing experience

Main ingredient 91

Soy bean 10(18.9) 5(13.2)

1.580
Almond 32(60.4) 24(63.2)

Oat 7(13.2) 7(18.4)

Coconut, Cashew nuts 4(7.6) 2(5.3)

Place of purchase 91

Convenient store/small market 21(39.6) 12(31.6)

4.718Big market, Department 15(28.3) 17(44.8)

Internet/Home shopping 17(32.1) 9(23.7)

Purchase frequency 91

1-2 times a year 7(13.2) 6(15.8)

5.569

1-2 times every 6 month 11(20.8) 14(36.8)

1-2 times a month 23(43.4) 15(39.5)

2-3 times per week 10(18.9) 3(7.9)

More than once a day 2(3.8) 0(0.0)

Reason for purchase 91

Because It’s delicious 14(26.4) 9(23.7)

6.835

Environment/Animal protection 24(45.3) 12(31.6)

Allergy/Health reason 5(9.4) 6(15.8)

Weight control 9(17.0) 8(21.1)

Easy to buy 1(1.9) 3(7.9)

Purchase factors 91

Material composition 12(22.6) 4(10.5)

6.656
Taste/Flavor 29(54.7) 26(68.4)

Calorie 8(15.1) 3(7.9)

Price 4(7.5) 5(13.2)

No purchasing experience

Reason for non-purchase 27

Distasteful 1(16.7) 3(13.6)

4.384

Expensive price 1(16.7) 4(18.2)

Unfamiliar 2(33.3) 11(50.0)

Difficulty buying 1(16.7) 1(4.5)

Others 1(16.7) 2(9.1)

Purchase information 118

Internet (Blog, SNS) 41(69.5) 26(44.1)

11.475*
Recommendation of people 9(15.3) 12(20.3)

Media advertisement (TV, Newspaper etc.) 4(6.8) 4(6.8)

Store promotion 5(8.5) 17(28.8)

Preferred main ingredient 118

Soy bean 5(8.5) 7(11.9)

1.950

Almond 27(45.8) 29(49.2)

Oat 13(22.0) 10(16.9)

Coconut 7(11.9) 6(10.2)

Cashew nuts 7(11.9) 7(11.9)

Preferred flavor 118

Sweetness 11(18.6) 18(30.5)

2.828
Salty taste 3(5.1) 2(3.4)

Savory taste 44(74.6) 37(62.7)

Others 1(1.7) 2(3.4)

*p< .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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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 및 인식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선호도는 채식주의자(6.97±1.49)가

잡식주의자(5.76±1.17)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보

였다(p< .001).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에서 5점(좋지도 싫지도 않다)

-9점(대단히 많이 좋다)을 선택한 112명은 선호하는 이유로

‘환경에 좋음’을 채식주의자 51.7%, 잡식주의자 48.1%가 선

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

가 대체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건강 및 환경 등 사회적 관점

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여 대체 식품에 대한 인

지도가 높게 나온 연구(Park et al. 2020)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채식 여부가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 조사 결과,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맛, 향미’의 경우 채

식주의자 22.0%, 잡식주의자 9.3%가 응답하였으며, ‘재료 구

성’은 채식주의자 15.3%, 잡식주의자 27.8%가 응답하였다.

‘포만감’과 ‘그 외 응답’은 각각 채식주의자 5.2%, 잡식주의

자 7.4%로 응답하였다. ‘그 외 응답’에서는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및 ‘영양적으로 우수할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다. 식물

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에서 1점(대단히 많이 싫다)-4점(약간

싫다)를 선택한 6명중 채식주의자 100%, 잡식주의자 60.0%

는 ‘맛, 향미’를 비선호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잡식주의자

40.0%는 ‘가격’을 비선호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4.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택속성

채식 지향 여부에 따른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택속성에 대

한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채식 지향 여부에

따른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시 선택속성 10가지 항목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 식물성 대체 유제품 구매 시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맛’ (7.79±1.33), ‘질감’

(7.35±1.27)으로 나타났다. ‘맛’ 속성은 앞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하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

으며, 맛은 식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

함을 볼 수 있다(Peschel et al. 2019). 따라서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소비 증가를 위해 '맛'은 세부적인 기호도 조사가

필요하며, 개발 시 가장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인 4개 모두 고유값

(Eigen value)이 1 이상이었으며,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

0.5 이하, 공통성(Communality) 0.4 이하인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요인의 설명력과 고유값을 확인해보면, 요인 1의

고유 값은 2.602, 설명력은 26.018%로 나타났고, ‘재료구성’,

‘영양성분 및 영양표시’, ‘위생적인 제조환경’로 구성되었다.

요인2의 고유 값은 2.143, 설명력은 21.431%로 나타났고, ‘제

품의 형태’, ‘포장 패키지 및 디자인’, ‘제조회사 및 브랜드’

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의 고유 값은 1.516, 설명력은 15.156%

로 ‘질감 및 식감’, ‘맛’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의 고유 값은

1.153, 설명력은 11.535%로 ‘가격’, ‘제품 중량 및 개수’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 Cronbach’s 값은 모두 0.6 이상의

값을 보였다. KMO 값은 0.63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근사카이제곱 값은 341.770, p< .000으로 분석되어 문

항 간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분산이 74.140%로 나타나, 채식주의자의 식물성 대체 유제

품 선택속성에 대해 구성된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고단백 스낵과 비건 스낵에 대한 선택속성

요인을 외적(포장, 형태, 브랜드), 신뢰(영양성분, 재료구성,

제조환경), 감각(맛, 질감), 기능(가격, 양) 측면으로 구분한

<Table 5> Consumer’s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preference and perception

Question N Vegetarians (n=59) Omnivores (n=59) t-value 
2 value

Degree of preference 118 6.97±1.491,2) 5.76±1.17 4.897***

Reasons for preference4) 112 5.491

Good for environment 30(51.7)3) 26(48.1)

Material composition 9(15.3) 15(27.8)

Taste/Smell 13(22.0) 5(9.3)

Satiety 3(5.2) 4(7.4)

Others 3(5.2) 4(7.4)

Reasons for non-preference5) 6 0.600

Taste/Smell 1(100) 3(60.0)

Price 0 2(40.0)

1)Mean±standard deviation
2)9-point Likert scale (1=strongly not like, 9=strongly like)
3)N (%) 
4)Choose from 5 to 9 points
5)Choose from 1 to 4 points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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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Park & Cho 2021)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각 요인

을 명명하였다. 따라서 채식주의자의 요인 1은 ‘신뢰 요인’,

요인 2는 ‘외적 요인’, 요인 3은 ‘감각 요인’, 요인 4는 ‘기

능적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5.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택속성 요인 비교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선

택속성 요인 비교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선택할 때 채식주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은 ‘기능적 요인’으로 7.40±1.22점이었으며, 잡식주의자

는 ‘감각 요인’이 7.73±0.97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모든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 .01).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의 ‘신뢰 요인’은 t= 5.072, p=. 000으로 조사되

었고, 채식주의자는 5.51±1.58점, 잡식주의자는 6.96±1.52점

으로 잡식주의자의 ‘신뢰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외적 요인’은 t=3.873, p= .000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식주의

자 6.82±1.61점, 5.76±1.36점으로 채식주의자의 ‘외적 요인’

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감각 요인’은 t= 4.513, p= .000

이었으며, 채식주의자는 6.71±1.43점, 잡식주의자는 7.73±

0.97점으로 잡식주의자의 ‘감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졌다. ‘기능적 요인’은 t=2.960, p= .004으로 조사되었고, 채

식주의자 7.40±1.22점, 잡식주의자 6.64±1.56점으로 채식주

의자의 ‘기능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빠르게 성장중인 식물성 대체 유제품 시

장에 비해 관련 연구가 미비했던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행동을 알아보

고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선택속성 설문을 비

교해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발전 및 마케팅 수립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채식주의자와 잡식주의자 간

에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구입한 경험 및 선호도, 선택속성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 analysis for the selection attributes of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Factor Variable Mean±SD Factor Loading Commonality Eigen Value
Persuasive of 

Variance (%)
Cronbach’s 

Credence Factor

Nutrition facts 6.97±1.871)2) 0.883 0.797

2.602 26.018 0.627Ingredients 6.73±1.69 0.878 0.779

Manufacturing environment 6.98±1.94 0.735 0.718

Showing off Factor

Packaging & Design 5.53±1.81 0.845 0.723

2.143 21.431 0.631Product form 5.74±1.65 0.843 0.749

Brand 5.64±1.92 0.768 0.615

Sensory Factor

Taste 7.79±1.33 0.848 0.690
1.516 15.156 0.642

Texture 7.35±1.27 0.815 0.767

Functional Factor

Price 7.25±1.65 0.889 0.801
1.153 11.535 0.659

Weight (capacity) 6.10±1.71 0.868 0.777

Total variance=74.140

KMO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0.63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square=314.770 (df=45, sig=0.000)

1)N=118
2)9-point Likert scale (1=strongly not important, 9=strongly important)

<Table 7> Comparison of vegetarian and omnivores’ plant-based dairy alternatives selection attribute

Factor Vegetarians (n=59) Omnivores (n=59) t-value

Credence Factor 5.51±1.58 6.96±1.52 -5.072***

Showing off Factor 6.82±1.61 5.76±1.36 3.873***

Sensory Factor 6.71±1.43 7.73±0.97 -4.513***

Functional Factor 7.40±1.22 6.64±1.56 2.960**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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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의 경우 채식 시작 동기는 ‘동물권/동물복지’, ‘건

강’, ‘환경보호’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이는 채식주의자의 시

작 동기가 동물, 건강, 환경 때문이라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Innis &

Hodson. 2021; Kim et al. 2022). 반면 잡식주의자가 채식

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잡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보다 ‘맛’을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생각하며(Kim et al. 2022), 맛이 없으면 식물성 식

품을 선택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다(Reipurth et al. 2019).

따라서 잡식주의자의 식물성 식품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는 맛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 소비행동 결과 채식주의자가 잡식주

의자보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더 많았으며,

두 집단 모두 ‘환경/동물보호’를 위해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구매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식주의

자의 채식 시작 동기 결과와 잡식주의자가 식물성 식품이 환

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점수가 높게 나온 연구

(Kim et al. 2022)와 일맥상통한다.

채식 여부가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통계 결과 채식주의자의 선호도 점수가 더 높게 나

타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식주의자는

식물성 대체 유제품이 환경 및 동물보호에는 좋지만,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채식주의자보다 더 높으며(Cheah

et al. 2020; Kim et al. 2022), 건강한 식품은 맛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Raghunathan et al. 2006) 유

제품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품 포장

에 식물성 식품을 표시한 경우 잡식주의자의 맛에 대한 인

식과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Demartini et al.

2022), 제품 포장에 표기된 설명을 소비자가 더 맛있는 제품

으로 인식할 수 있게 변경이 필요하다(Bianchi et al. 2018).

따라서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호도 및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

해 포장 문구와 디자인에 따른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소비

자 인식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 선택속성에 있어서 가격, 제품의 중량,

외관, 제조 회사는 채식주의자가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반

면 영양성분 및 영양표시, 제조환경, 재료구성, 맛, 질감은 잡

식주의자가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강화

할 뿐만 아니라 잡식주의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고

려해 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잡식주의자는 영양성분, 재료구성과 같은 신뢰요인을

중요시 여기며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식물성 대체 유제품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첨가한 상품을 표

기하여 출시한다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다양한 종류를 세분

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한계

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선호도, 구매 빈도, 이유 및 구매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채식 문화가 자리잡음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지만,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통적인 유제품 제조 기업에서도 대표상품을 식물

성 소재로 변경하여 소비자들의 가치 인식이 반영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식물성 대체 유제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며, 더 나아가 국내 식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연

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 및 식

물성 식품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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