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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할인점 PB 상품의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판매비중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PB 상

품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형마트의 마케팅 전략을 위해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

립을 위해 품목별 PB 상품의 구매행동은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효과

적인 고객세분화의 방법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사용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개별 PB상품의 인식과 

구매행동의 차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개별 PB상품의 인식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구매행동에 미

치는 영향, 개별 PB 품목의 재 구매의도 라는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서 대형할인점의 PB 상품 마케

팅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라이프스타일은 개별 PB 상품의 가격과 품질인식 및 구매경험 차이를 잘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다. PB 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구매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의류와 잡화는 낮은 가격인식이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라

이프스타일이 식품구매 경험과 가전 구매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B 상품의 재 구매의도 형성과정은 품목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수로 하고 각 품목의 가격 및 품질

인식을 선행변수로, 재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매개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가격 

및 품질인식과 재 구매의도 간 매개효과 모형은 잡화와 식품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잡화와 

식품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가격보다 품질요인이 높았으며, 잡화에 대한 태도는 잡화품질인

식과 잡화의 재 구매의도 간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식품의 경우 품질인식과 재 구매의도 간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B 상품 중 식품의 경우 고객에게 저가상품이 아닌 일정한 품질

수준을 확신시키는 대형할인점의 브랜드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로서 앞으로 프리미

엄 식품, 일반 식품 등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이 구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잡화는 아직까지 고객의 상품태도를 완전하게 이끌어 내지 못한 수준인 만큼 우수한 품질과 고객의 

선호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구사되어 대형할인점의 브랜드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면 의류와 가전은 상품태도를 형성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품 전략은 재고가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형할인점의 상품기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PB상품, 가격인식, 품질인식, 구매경험



194  유통연구 19권 4호

I. 서 론

우리나라의 대형할인점은 1993년 이마트 창

동점 개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

다. 2010년 기준으로 대형마트의 판매액 지수

는 2013년 118.6으로서 1995년의 2.0, 2000년

의 31.4, 2005년의 70.4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

로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2월

의 대형할인점 판매액은 3조 2,833억 원 규모

로 전체 소매판매액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

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형마트의 판매액

은 정체에 있으며 전형적인 소매시장 성숙기

의 위기를 보이고 있는데(권영훈, 박경보 

2013),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PB 상품이다. 

유통업체가 자체브랜드로 개발하거나 판매

과정의 일부를 수행하는 PB 상품은 유통과정

의 축소 및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 니즈를 빠르게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

러한 장점은 최근 높이지고 있는 PB 상품의 

매출비중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1년 말 기준 

대형할인점의 전체 매출액에서 PB상품이 차

지하는 비중은 이마트 22.7%, 홈플러스 23.1%, 

롯데마트 23.5%에 이를 정도로 높다(유통업체

연감 2012). 이 때문에 PB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

까지 선행연구는 PB 상품의 신뢰도가 낮고, 고

객에게 낮은 상품의 질과 값 싼 상품으로 이해

되고 있으며, 유통업체는 PB 상품에 대한 적극

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

고한다(예종석, 전소연 2010; 유현미등 2008). 

그러나 최근 높아지는 PB 상품 비중을 감안하

면 PB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특성상 다양한 품목의 

PB 상품이 고객과의 접점에 있고, 품목에 따라 

PB 상품은 고객에게 다르게 인식될 수 있지만 

선행연구는 PB 상품을 포괄적으로 연구하거나

(임채관 2012; 황성혁 등 2010; 이성희 등 2012), 

농산물(최준식 등 2013), 의류(최성식 등 2011; 

박진용 등 1999), 화장품(신정희, 유태순 2003)

등 한정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품목별 PB 상품의 인식 수준은 비교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PB 상품의 인식수준

을 연구하고자 한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PB 상품 인식과 소비자 특성 및 

PB 상품 인식이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구매행동 연구에서 주로 사

용된 소비자의 특성은 대체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사용되었다(김준환, 김현순 2013; 예종

석, 전소연 2010; 유현미등 2008; 박진용 2004; 

박진용, 정강옥 2003; 신종국, 공혜경 2003). 

가장 기본적인 변인으로서 인구통계학적 변인

은 매우 유용하지만 이는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형마트의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19시 이후는 주로 가족단위, 맞벌이 

부부 등 주간시간대에 쇼핑을 하기 어려운 고

객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의 구매행동은 심리적 요인이나 삶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는 라이프스타일을 제품별 PB 상품태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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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변인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관심과 의견을 중

심으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주위환경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분석

하기 때문에 쉽게 관찰이 가능하고, 활용성이 

높다(이시훈, 김인영 2014). 이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매체

이용과 광고선호(최연정, 진창현 2013; 심미선, 

김은미, 이준웅 2008), 제품 선호(문성철 등 

2011; 황상민, 김지연 2004) 등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대형할인점 이

용연구는 대형할인점과 관련한 점포선택연구

(하대용, 이강을 2012; 최호규 2010; 허경옥 

2006)와, SK 그룹에서는 자사 캐시백 카드가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한 분석(유수연 2011)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대형

마트 PB 상품 인식 및 구매행동을 연구하고, 

라이프스타일을 PB 상품기획의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PB 상품의 구매의도는 상품태도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석함으로써 대형할인점

의 PB 상품기획과 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PB상품이 품목별로 확대되고, 향후 지

속적인 확대가 요구되는 반면, 대형할인점에 

집중된 유통구조가 다양한 유통채널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PB 상품은 품목

별로 구체화되어 소비자에게 어떤 요인으로 

인해 선택받는지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높고, 선택의 이유가 분명한 품목은 확대해야 

하며, 선택의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대안이 제

시되어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1.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은 사회학과 심리학에

서 개인, 집단, 계층의 차이를 표현하는 개념

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60년대 초반, William 

Lazer에 의해 미국 마케팅학회에 소개되면서 

마케팅과 소비자행동분야에서 응용되기 시작

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공동체와 젠더, 지역, 

인종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형태에 기초한 것

으로 사회질서의 공유된 규범과 의례로 나타

나는데(이영자 2010), 미국에서는 라이프스타

일 측정방법과 소비자행동연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다. 소비자 행동과 관련하

여 Alpert et al.(1969)은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통한 소비자의 행동이해가 시장세분화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하였고(최연정 등 2013 재인용). 김정은 등

(2003)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이나 사회학적 요

인만으로 다양한 소비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연구의 초점은, 개인의 라이

프스타일이 그의 소비자로서의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비롯해

서 문화, 사회계층, 준거집단, 가족과 같은 변

수가 라이프스타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소비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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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가들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주로 

사회계층별, 생활주기단계별, 또는 특정집단

별로 구분하고, 소비자행동과 관련하여 라이

프스타일의 유형별 특징을 조사·분석하는데 

관심을 보여 왔다. 라이프스타일 연구는 마케

팅 주체가, 첫째,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시장

을 확인하려는 경우, 둘째, 표적시장에 대한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개발하려는 경우, 셋째, 

표적시장에 적합한 촉진전략을 개발하려는 경

우 등에 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

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그들의 구매행

동양식에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

호하는 제품이나 광고매체 등도 서로 상이하

기 때문이다(손영화 2013). 

라이프스타일의 측정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며 소비하는지(activity), 

생활 환경적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하고 주변의 

사물 중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interest), 주위 여건 및 문제들에 대하여 어떠

한 의견(opinion)을 갖고 있는가에 대하여 파

악하는 AIO 분석법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소

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activity는 매체를 보

는 것, 쇼핑하는 것,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명백한 행동을 말

한다. 관심(interest)은 어떠한 제품 및 서비스

에 갖는 특별한 흥미를 가리키며, opinion은 

소비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AIO

에서 VALS(Value & LifeStyle), LOV(List of 

Values)등 으로 발전되었는데 VALS는 미국문

화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문화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LOV는 광고 관련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시훈 외 2014).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구매행동과 상품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

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매행동양식에 차

이를 보이며(손영화 2013) 제품 선호에서도 차

이를 보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스마트폰 

선호도(문성철, 이정기, 최민재 2011)의 차이

가 있고, 컨셉 제품의 감성이미지(황상민, 김

지연 2004)의 차이도 보인다.  

2. PB 상품 구매

PB 상품의 사전적 의미는 'Private Brand'의 

약자로, 초기에는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

체 브랜드 상품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

통업체의 PB상품은 유통업체가 직접 제작한 

상품 이외에 다양한 상품을 PB 상품으로 분류

하고 있다. 전자를 협의의 PB 상품, 후자를 광

의의 PB 상품으로 구분하면 협의의 PB 상품은 

유통업체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유통업체 

독자적으로 기획, 생산하여 자체 개발한 상표

를 부착하여 매장 내에서만 판매하는 제품

(McGoldrick 1984),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 개발 및 생산 또는 위탁 생산하

여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한 후, 유통업체의 

특정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박진용 등 

1999), 자기 매장의 특성과 고객 성향에 맞추

어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

품(이영철, 이국연 2009), 생산이 아닌 유통으

로 경제적 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조직이 소유

하고 판매하는 제품에 부여하는 브랜드(정용

현 등 2008)로 정의한다.

PB 상품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의 PB 상품

은 제조업체 브랜드(National Brand: 이하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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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접

근하였다1). 그러나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소비자의 구매패턴 파악이 

가장 용이한바 초기의 유통과정 단순화라는 

소극적 의미의 PB 상품에서 나아가 소비자의 

심리와 트랜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유통

업체의 특성상 자체적 개발을 가지고 왔고, 합

리적 구매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비교를 통

한 구매로 이어졌다(최은실 1998). 대형할인

점이 우리나라보다 빨리 도입된 외국의 경우 

PB 상품은 대형할인판매점의 주력상품이 되

었다고 할 수 있는데, Kumar and Steenkamp 

(2007)은 월마트의 경우 PB 상품 구성비가 

40%, 까르푸는 25%, TESCO는 50%에 이를 정

도로 규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김미자 2009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PB 상품은 큰 성장을 이루

었다. 한국소비자원(2011)의 조사에 의하면 

PB 상품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소비자는 

10.9%에 불과할 정도로 PB 상품은 소비자에

게 폭넓은 선택을 받고 있고 그 종류도 다양한

데, 품목별 PB 상품의 발전과정을 보면 고장석 

외(2011)는 의류 및 잡화 중심의 1단계, 생활

용품 및 가정 필수품의 2단계, 신선식품 위주

의 3단계로 발전했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전제품 등으로

도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아

이덴티티로 인식될 만큼 PB상품은 그 비중이 

확대되었는데 국내 3대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

플러스, 롯데마트의 경우 각 기업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저가제품, NB 상품과 동급의 품질을 

가지는 제품, 프리미엄 제품 등 3 단계의 브랜

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취급상품의 수도 

이마트 20,000 여개, 홈플러스 9,000개, 롯데

마트 5,5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 졌다

(신세계유통산업연구소 2010).

PB 상품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2011)의 조

사결과는 PB 상품의 한계와 시장의 기대를 잘 

나타내는데 출시를 원하는 PB 상품으로서 저

렴한 가격의 상품(38.7%), 특화된 맞춤상품

(31.3%), 유기농·친환경 상품(28.2%)이 고르

게 분포되었다. 이는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사

에서 PB 상품의 구매이유는 가격요인이라는 

응답이 81.5%로서 2008년의 동일한 조사의 

62.1%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PB 상품에 대해 

저가격을 유지하되 향후 특화된 상품까지 요

구하는 것으로서 유통업체의 PB 상품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다양한 PB상품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PB상

품에 대한 지각은 가격경쟁력 혹은 가격대비 

뛰어난 품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PB제품 

선호를 연구한 김종의 외(2008)의 연구는 PB 

상품의 지각적 가치를 가격대비 품질만족, 제

조업체 상표(NB) 상품과의 비교 만족, 금전적 

이익, 현명한 구매행동으로서의 지각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지각적 가치는 PB 제

품 선호도를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창현(2011), 황성혁 외(2008)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품질은 제품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

1) 초기 PB상품의 정의는 PB상품을 유통거래의 단순화로 NB 제품에 비하여 10~30% 정도 저렴한 상품이라고 하였다(이

정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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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희 외(2010)

는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 인식에 지

각된 품질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였다. 결과적으로 PB 상품은 가격과 품질이라

는 두 가지 요인을 만족해야 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PB 상품의 만족 요인이 구매행동으

로 이어질 때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강하게 형성된 해당제품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일관된 호의적, 

비호의적 반응을 의미하는 태도는 제품에 대

한 구매의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만약 상품구매에서 제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가 형성이 되어있지 않다면 해당제품의 구매

는 단순한 가격요인으로 인한 구매 등과 연관

성이 있을 뿐 지속적인 구매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가격인식과 품질인식이라

는 기본적 선행요인은 해당 PB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태도가 재구매의도와 같은 

구매의도로 이어질 때 해당 PB 제품은 소비자

에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인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가설

소비자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매행동양

식에 차이를 보이며(손영화 2013) 제품 선호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스

마트폰 선호도(문성철 등 2011)의 차이가 있

고, 컨셉 제품의 감성이미지(황상민, 김지연 

2004)의 차이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가격인식과 품질인식,  PB상

품태도, 재 구매의도, 구매경험에서 차이가 나

타난다고 가정하였다. 

가설 1.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격인식과 품

질인식, PB상품태도, 재 구매의도 구

매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PB상품의 시장에서 PB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가격경쟁력 혹은 가격대비 

뛰어난 품질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PB제품 

선호를 연구한 김종의 외(2008)의 연구는 PB 

상품의 지각적 가치를 가격대비 품질만족, 제

조업체 상표(NB) 상품과의 비교 만족, 금전적 

이익, 현명한 구매행동으로서의 지각 등 4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지각적 가치는 PB 제

품 선호도를 높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출시를 원하는 PB 상품으로서 저렴

한 가격의 상품(38.7%), 소비자 니즈에 특화된 

맞춤상품(31.3%)이 선호되었다(한국소비자원 

2011). 즉,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요

구하며, PB상품태도와 재구매의도가 구매경

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도 구매경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PB 상품의 구매경험은 가격인

식, 품질인식,  PB상품태도, 재구매의도, 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설 2. 가격인식, 품질인식,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PB상품 

구매경험이 다를 것이다.

가설 2-1. 제품유형에 따라 PB상품 구매경

험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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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지각된 품질

은 제품구매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진창현 2011; 황성혁 외 2008), 

PB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 또는 가격 인

식에 지각된 품질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성희 외 2010). 이러한 PB 상품의 만족 요

인이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때 중요하게 취급

되어야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강하게 형성된 해

당제품의 태도라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

한 일관된 호의적, 비호의적 반응을 의미하는 

태도는 제품에 대한 구매의향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이에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격인식과 품질인식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PB 상품태도의 매개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가격인식과 품질인식이 재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PB 상품태도의 

매개효과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가설 3-1. 제품유형에 따라 가격인식과 품질

인식이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PB 상품태도의 매개효과

는 다를 것이다.

4. 연구모형

언급한바와 같이 가격인식과 품질인식이라

라이프스타일

가격인식 품질인식 재구매의도PB상품태도 구매경험

<그림 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인식차이 연구모형

<그림 2> PB상품 구매경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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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 선행요인은 해당 PB 제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태도가 재 구매와 같은 구매

의도로 이어질 때 해당 PB 제품은 소비자에게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인식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구매경험 여부 역

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 PB 상품 품목을 고장

석 등(2011)의 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현재 확

대되고 있는 가전 관련 PB 상품을 추가하여 

의류, 잡화, 식품, 가전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네 가지 품목에 대하여 가격인식과 

품질인식,  PB상품태도, 재 구매의도 및 구매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가설1). 

다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실질적인 구매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비해 설명력이 높은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

격과 품질인식 및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학

적 요인이 구매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가설2).

만약 PB 상품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아 

상품인식과 재 구매의도 사이에서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PB 상품이 소비자

에게 인식되지 못한 채 가격 혹은 품질과 같은 

단순한 요인에 의해 구매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의류, 잡화, 

식품, 가전의 네 가지 PB 상품에 대해 각각 인

식-태도-재 구매의도 간의 관계를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가설3).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대형할인점 이용고객은 연령대가 매우 다

양하기 때문에 같은 라이프스타일에서도 쇼핑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장 

다양한 PB 상품 접근가능성이 높고, 대형할인

점 이용 자체도 높은 집단으로서 주부를 구체

적인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

울의 일개지역 대형할인점에서 제품을 구매한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40~50대 

주부만 선택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대상자는 총 216명으로써 이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3> (제품유형에 따른) PB상품태도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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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2.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측정도구는 다양하지만 소비

자의 구매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AIO가 여

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Plummer(1974)는 AIO의 구체적 하위요인을 

<표 2>와 같이 세분화 하였다. 

국내에서 대형할인점 소비자의 라이프스타

일 연구로서 이강을(2011)는 의식주, 소비생활, 

문화생활, 가치관 등의 일곱 가지를 라이프스

타일의 요소를 사용한바 있다. 이를 Plumme 

r(1974)의 분류와 비교하면 의생활 요인과 식

생활 요인 주생활요인은 I, 소비생활요인은 A, 

가치관 요인은 O, 문화생활요인과 매체이용요

인은 A와 O가 혼재된 개념으로서 대형할인점

의 상품과 연계하면 의식주 요인은 대형할인

A I O

일 가족 자신

취미 가정 사회적 쟁점

사회적 사건 직업 정치

여가선용 기분전환 사업

오락 패션 경제

공동체 음식 교육

쇼핑 매체 제품

스포츠 성취 문화

Plummer(1974), p.342)

<표 2> AIO의 구성요소

구분 비율 빈도

연령대
40대 59.3 128

50대 40.7 88

학력
고졸이하 30.6 66

초대졸 이상 69.4 150

월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 36.6 79

300~400만원 44.0 95

400만원 이상 19.4 42

직업유무
유 56.5 122

무 43.5 94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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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상품의 핵심 상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식주요인과 소비·문화생활 

요소로 라이프스타일 구성요소를 분류하고 측

정도구는 이강을(2012)의 연구도구를 사용하

였다. 

2.2 PB 상품 인식과 PB 상품 태도, 재구매

의도 및 구매경험

PB 상품 인식은 각 품목에 대한 가격과 품질

인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방법은 “매우 낮

다”, “낮은 편이다”, “보통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의 리커트 5점 척도 사용하

였다. PB 상품 태도는 각 품목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정의하고 “좋아한다”, “이미지가 좋다”, 

“추천의향이 있다”의 세 가지 항목을 사용하였

고, 재 구매 의도는 단일항목으로 “재 구매할 

의향이 있다”를 사용하였다. PB 상품태도와 

재 구매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매경험은 

실제 각 품목의 구매경험으로 경험유무로 측

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Plummer(1974)의 AIO 구분을 기

초로 하여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한 후 각 연구

가설을 분석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라이

프스타일 요인을 각각 명명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대형할인점 고객을 유형별로 분류하였

다. 연구가설 1은 구분된 라이프스타일을 구

분변수로 하여 가격인식과 품질인식,  PB상품

태도, 재구매의도는 ANOVA 분석을, 구매경험

은 분석을 하였다. 연구가설 2는 각 품목에 

대한 구매경험을 종속변수로 하고 라이프스타

일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과, 각 품목별로 모형 적합도

를 검증한 후 적합한 품목에 대하여 연구대상

자 전체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18.0과 AMOS 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형할인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라이프스타일 측정항목의 탐색적 요인분석

에서 요인 값이 작게 나타나거나 척도로서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이 나타나 이를 제거

한 후 분석한 결과 <표 3>, <표 4>과 같이 의

식주요인과 소비·문화생활 요소의 하위요인

은 각각 4개로 구분되었다.

의식주 요소의 네 가지 요인을 보면 요인1은 

패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으로서 ‘패션추

구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맛있는 음식

에 대한 관심도로서 ‘미식가성향’으로 명명하

였고, 요인3은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성향

으로서 ‘건강추구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

는 주거환경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주거장

2) Plummer(1974)는 클럽 멤버십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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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추구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소비·문화생활의 네 가지 요인을 보면 요

인1은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적 성향으로서 개

성적 삶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요인 1은 ‘개성추구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

인2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서 ‘신제품

추구성향’, 요인3은 문화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여가지향성향’, 요인4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브랜드신뢰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8가지 성향에 대해 계층적 군집분석

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집단의 특성을 보면 Type3 

집단은 모든 하위요인이 Type1과 Type2 집단

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질 높은 의식주 및 

소비·문화생활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

기 때문에 ‘삶의 질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Type2 집단은 모든 특성이 Type3 집단에 비

해 낮지만 Type1 집단에 비해 미식가성향, 건

강추구성향, 개성추구성향이 유의하게 높았

다. 이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은 조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몸치장이나 패션에 들이는 돈은 아깝지 않다 .873 .158 .119 .196

.911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851 .258 .094 .173

옷을 살 때 편안함보다는 패션에 중점을 둔다 .838 .108 -.006 .150

비싸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 .825 .193 .068 .202

음식점을 갈 때는 멀더라도 맛있는 집을 찾는 편이다 .125 .814 .235 .221

.811음식이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며 먹는 편이다 .251 .801 .155 .055

값이 비싸더라도 분위기가 좋다면 외식을 한다 .256 .736 .064 .272

자연, 무공해 식품을 선호 한다 .013 .247 .827 .060

.768비만을 예방하고자 생활(식단, 운동 등)에 신경을 쓴다 .244 .071 .806 .081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을 한다 .043 .247 .791 .097

방안의 가구, 장식물의 위치를 편하게 바꾸는 편이다 .152 .039 .043 .806

.773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198 .297 .079 .787

가구나 실내장식은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이나 색상이 더 

중요하다
.248 .198 .140 .741

고유치 5.232 1.955 1.331 1.114
-

누적변량 40.244 55.284 65.526 74.092

Cronbach‘s  : 척도의 신뢰도

<표 3> 의식주요소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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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낮지만 개방적이고 식생활을 중시하는 성

향으로서 “식생활 중시형”으로 Type1은 패션

추구성향, 미식가성향, 건강추구성향이나 개

성추구성향이 낮은 집단으로서 ‘실속 중시형’

으로 명명하였다. 

2. PB 상품에 대한 인식과 상품태도, 재구

매의도 및 구매경험 차이

먼저 가설 1.(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격인

식과 품질인식, PB상품태도, 재구매의도 및 구

매경험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을 분석하

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주요 

PB 품목에 대한 가격인식과 품질인식,  PB상

품태도, 재구매의도 차이는 <표 6>와 같다. 먼

저 네 가지 품목 중 가격이 가장 낮다고 인식

되는 것은 의류였으며, 가격이 가장 높다고 인

식되는 것은 식품이었다. 품질에 대한 인식과 

PB 상품 태도 역시 가격인식과 마찬가지로 식

품 품질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가장 높았고, 

의류품질 인식 및 태도가 가장 낮았다. 재 구

항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평소에 새롭고 남다른 일을 해 보고 싶다 .889 .050 .139 .091
.828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모험에 도전해 보고 싶다 .818 .207 .181 .029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774 .112 .164 .168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구입하는 편이다 .049 .835 .167 .084

.734현재 가지고 있어도 신제품을 보면 구입하고 싶은 때가 
많다

.251 .752 .148 .092

값비싼 제품이라도 갖고 싶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구입하
는 편이다

.033 .620 .272 .206

연극이나 뮤지컬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130 .202 .750 .112

.754영화관에 자주 간다 .170 .260 .738 .024

휴일이면 야외로 놀러가는 경우가 많다 .148 .087 .719 .206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자주 가는 편이다 .286 .490 .509 .075

많이 알려진 브랜드에 더 신뢰감이 간다 .005 .111 .253 .783
.613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때가 많다 .124 .218 .014 .779

잘 모르는 브랜드 보다는 광고된 브랜드를 구매한다 .188 .303 .222 .589

고유치 4.289 1.644 1.449 1.069
-

누적변량 35.992 48.636 60.780 69.002

Cronbach’s  : 척도의 신뢰도

 <표 4> 소비·문화생활 요소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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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도는 가전이 가장 낮았고, 식품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인점에서 소비자

들이 식품 PB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 뿐 아니라 그 품질수준도 높

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PB 상품 인식수준 차

이를 보면 의류의 경우 가격 및 품질 인식, PB 

상품 태도, 재 구매의도 모두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서 식생활 중시형 집단과 실속 중시형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품질인식 및 재 구매의도의 경

우 식생활 중시형 집단도 실속 중시형 집단에 

비해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류 상품의 경우, 실속 중시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품질을 높게 인식하여 재 구매의

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잡화의 경우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식

생활 중시형 집단의 가격 및 품질 인식, PB 상

품 태도, 재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품질인식과 재구매의도는 실속 중시형 집

단도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잡화 상품의 경

우, 실속중 시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품

질을 높게 인식하여 재 구매의도가 높게 형성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식품의 경우 실속 중시형 집단은 식생활 중

시형 집단과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식품

가격이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품질은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상품태도와 재 

구매의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식품 상품의 경우, 실속 중시형 집단이 다

른 집단에 비해 가격을 낮게 인식하고 품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전의 경우 품질인식이 실속중시형 집단의 

품질인식이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격인식이나 PB상품태도 

및 재 구매의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전 상품의 경우, 실속 중시형 집단

이 타집단에 비해 품질을 높게 인식하지만 다

구분
Type 1 Type 2 Type 3

F Scheffe
n=47 n=112 n=57

패션추구성향 2.47 2.67 3.77 110.556 *** A<C, B<C

미식가성향 2.63 3.11 3.78 94.159 *** A<B, A<C, B<C

건강추구성향 3.13 3.94 4.03 377.960 *** A<B, A<C, B<C

주거장식추구성향 2.30 2.39 3.26 88.818 *** A<C, B<C

개성추구성향 2.88 3.22 3.60 29.615 *** A<B, A<C, B<C

신제품추구성향 2.36 2.20 2.91 37.288 *** A<C, B<C

여가지향성향 2.86 2.74 3.04 7.284 ** A<C, B<C

브랜드신뢰성향 3.26 3.38 3.78 34.919 *** A<C, B<C

***p<.001, **p<.01

<표 5> 대형할인점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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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변수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PB상품의 가

격 및 품질 인식, 상품태도, 재 구매의도의 차

이는 가설1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가설 2.(가설 2. 가격인식, 품질인

식,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PB상품 구매경험이 다를 것이다.)와 가설2-1.

(제품유형에 따라 PB상품 구매 경험이 다를 

것이다)을 분석하였다. 품목 별 PB 상품의 구

매경험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매경험차이

를 분석한 결과 <표 7>에 나타난바와 같이 구

매경험이 가장 높은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잡

화의 경우도 높은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의류는 식품과 잡화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전의 경우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구입경험이 없는 소비자보다 적을 

정도로 구매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전

제품이 고관여 제품이고 구매에 따른 위험이 

크므로 PB 상품의 구매경험이 낮은 것으로 보

인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매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의류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 잡화와 식품, 가전의 경우 차이가 나

타났는데 특히 가전의 경우 실속 중시형 집단

에서의 구매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

구분
전체 Type 1 Type 2 Type 3

F Scheffe
n=216 n=47 n=112 n=57

가격

의류 1.88 2.28 1.91 1.49 8.722 *** A>C, B>C

잡화 2.43 2.40 2.59 2.12 4.759 * B>C

식품 2.68 2.36 2.75 2.79 5.730 ** A<B, A<C

가전 2.56 2.32 2.61 2.68 2.340 -

품질

의류 2.31 2.83 2.36 1.77 17.983 *** A>B, A>C, B>C

잡화 2.73 2.83 2.95 2.23 26.606 **** A>C, B>C

식품 3.01 3.13 3.00 2.93 4.062 ** A>C

가전 2.81 2.96 2.91 2.51 11.952 *** A>C

태도

의류 2.64 2.82 2.63 2.51 6.246 ** A>B, A>C

잡화 2.76 2.92 2.78 2.58 8.818 *** A>C, B>C

식품 3.01 2.96 3.03 3.01 .360 -

가전 2.67 2.79 2.66 2.60 1.902 -

재구매

의류 2.84 3.17 2.82 2.61 15.196 *** A>B, A>C, B>C

잡화 3.01 3.19 3.03 2.82 7.473 ** A>C, B>C

식품 3.33 3.21 3.43 3.23 3.288 * -

가전 2.80 2.96 2.80 2.65 3.822 * -

***p<.001, **p<.01, *p<.05

A: 실속 중시형, B: 식생활 중시형, C: 삶의질 중시형

<표 6> 품목별 PB 상품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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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식생활 중시형 집단과 삶의 질 중시형 집

단에서 구매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품목별 구매경

험의 차이는 가설1을 지지하는 것이다.

3. PB 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

구통계학적 요인이 PB상품 구매경험

에 미치는 영향

PB 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

학적 요인이 PB상품 구매경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

른 구매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8>에 나

타난바와 같이 소득수준과 학력에 따른 잡화

와 가전 구매경험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난 소득수준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잡화구매 경험이 낮아지며 가전의 경우 

낮은 학력 소비자에서 가전제품 구매경험이 

구분
전체 실속 중시형 식생활 중시형 삶의 질 중시형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의류 74.5%(161) 25.5%(55) 83.0%(39) 17.0%(8) 70.5%(79) 29.5%(33) 75.4%(43) 24.6%(14)   2.734

잡화 82.9%(179) 17.1%(37) 76.6%(36) 23.4%(11) 89.3%(100) 10.7%(12) 75.4%(43) 24.6%(14)   6.769*

식품 87.5%(189) 12.5%(27) 72.3%(34) 27.7%(13) 91.1%(102)  8.9%(10) 93.0%(53)  7.0%(4)  12.748**

가전 29.6%(64) 70.4%(152) 61.7%(29) 38.3%(18) 21.4%(24) 78.6%(88) 19.3%(11) 80.7%(46) 29.718***

***p<.001, **p<.01, *p<.05

<표 7> 품목 별 PB 상품의 구매경험 차이

구분
의류 잡화 식품 가전

EXP() 95% CI EXP() 95% CI EXP() 95% CI EXP() 95% CI

가격 .318** .14 ~ .71 4.528*** 1.98 ~ 10.33 5.498** 1.91 ~ 15.85 .449 .20 ~ 1.02

품질 1.138 .47 ~ 2.74 15.476*** 4.49 ~ 53.31 9.184 .74 ~ 113.93 11.080* 1.29 ~95.02

실속 중시형a 1.896 .75 ~ 4.80 .570 .20 ~ 1.61 .310* .11 ~ .87 4.841 *** 2.16 ~ 10.84

삶의질 중시형a .893 .39 ~ 2.06 2.071 .56 ~ 7.68 1.782 .43 ~ 7.46 1.288 .54 ~ 3.09

300만원 <b .777 .34 ~ 1.75 4.131 * 1.22 ~ 14.04 1.012 .30 ~ 3.43 1.078 .44 ~ 2.62

< 400만원b 2.702 .91 ~ 8.00 1.421 .49 ~ 4.13 .355 .10 ~ 1.21 1.749 .69 ~ 4.45

고졸이하c 1.054 .45 ~ 2.49 .457 .15 ~ 1.43 .833 .27 ~ 2.54 2.439* 1.07 ~ 5.55

전업주부d .877 .41 ~ 1.86 1.087 .44 ~ 2.71 .337 .11 ~ 1.02 1.205 .57 ~ 2.57

40대e .554 .26 ~ 1.20 1.334 .50 ~ 3.52 .716 .26 ~ 1.99 1.023 .49 ~ 2.13

***p<.001, **p<.01, *p<.05 , 

reference: a-식생활 중시형, b-300~400만원, c-초대졸이상, d-직업있음, e-50대

<표 8> PB 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PB상품 구매경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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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B 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

학적 요인을 모두 사용하여 구매경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류는 낮은 가격인식이, 잡화와 식품은 

높은 가격인식이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잡화와 가전은 높은 

품질인식이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의 경우3) 식품과 가전구매에

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식생활 중시형에 

비해 실속 중시형의 식품구매확률은 낮고, 가

전 구매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잡화와 가전구매에 있

어서 잡화의 경우 가구소득 월 300만원 미만 

집단의 구매확률이 월소득 300~400만원 집단

에 비해 높으며, 가전의 경우 고졸이하 집단에

서 초대졸 이상 집단에 비해 구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PB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

고, 그러한 영향은 상품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가설2와 가설2-1은 지지되

었다. 

3)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조사대상자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식생활 중시형, 가구 월 소득 300~400만원, 

초대졸 이상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비교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직업유무는 전업주부의 특성을 보기위해 직업이 있

는 주부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연령대 학력 월 가구소득 직업유무

의류     1.963   .947     5.256     .087

잡화      .116   .074     7.167*    2.016

식품      .175   .611     2.073    2.422

가전     2.232    7.462**     2.492    1.340

각 수치는 임.

**p<.01, *p<.05

<표 9>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구매경험차이

구분 있음 없음 

잡화

300만원 이하 91.1%(72)  8.9%(7)

  7.167*300~400만원 83.3%(35)  16.7%(7)

400만원 이상 75.8%(72) 24.2%(23)

가전
고졸이하 43.8%(28) 56.2%( 36)

  7.462**
초대졸 이상 25.0%(38) 75.0%(114)

**p<.01, *p<.05

<표 10>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구매경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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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B 상품 인식수준과 상품태도 및 재구

매의도의 관계

다음으로 가설 3.(가격인식과 품질인식이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PB 상품태도

의 매개효과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을 분석하였다. PB 상품 인식

수준과 태도 및 재 구매의도의 관계의 분석을 

위해 각 품목별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구하

였다. 품목별 상품태도의 매개모형 적합도 분

석결과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류와 가

전은 CMIN/DF 값이 높고 유의수준이 낮으며, 

RMR은 .05보다 높으며 RMSEA도 높은 등 적

합한 모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품

의 경우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잡화의 

경우도 수용할만한 모형으로 나타났다4). 즉, 

잡화와 식품은 고객에게 가격과 품질인식이 

상품태도를 형성한 후 이러한 상품태도가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의류와 가전은 

가격과 품질인식이 일정한 상품태도를 형성한 

후 재 구매의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 CMIN/DF는 3.0이하(엄격하게는 2.0 이하), p는 .05 이상, RMR은 .05이하 GFI·NFI·CFI는 .9이상, RMSEA는 .08이

하(혹은 .10)이면 바람직한 모형으로 본다(이학식 외, 2011).

-.275***

.389***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잡화태도

재 구매의도

 .442**

.195**

-.180

-.184***

.379***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식품태도

재 구매의도

 .538**

.089

-.012

구분 CMIN/DF p RMR GFI NFI CFI RMSEA

의류 67.233 .000 .160 .882 .787 .786 .555

잡화 2.414 .120 .022 .994 .990 .994 .081

식품 .737 .391 .006 .998 .994 .999 .001

가전 12.025 .001 .052 .974 .969 .971 .226

<표 11> 품목별 PB 상품의 상품태도 매개모형 적합도



210  유통연구 19권 4호

 이에 고객에게 일정한 상품태도를 형성하

여 영향력을 미치는 품목은 잡화와 식품이다. 

전체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태도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잡화와 식품 모두, 가격인

식보다는 품질인식이 각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B 상품

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한다는 일반

적인 통념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품질인식도 

PB 상품 구매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매개효과에 있어서, 잡화태도의 경우 품

질인식이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상품태도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

는 반면, 식품의 경우 가격과 품질인식이 직접

적으로 재 구매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태도가 완전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잡화와 식품 상품태도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에 나타

난바와 같이 실속중시형 집단에서는 낮은 잡

화가격 인식이 상품태도를 형성하고 상품태도

-.288*

.205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잡화태도

재 구매의도

 .486***

.147

-.167

.090

.500**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식품태도

재 구매의도

 .420**

.256

.158

<그림 5> 실속 중시형 집단에서 상품태도의 매개효과

-.381***

-020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잡화태도

재 구매의도

 .392***

.140

-.177*

.272**

.199*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식품태도

재 구매의도

 .584***

-.081

.019

<그림 6> 식생활 중시형 집단에서 상품태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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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은 

식품 품질인식이 식품태도를 형성한 후 식품

태도가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속중시형 집단은 낮은 잡화가

격 인식과 높은 식품 품질인식이 각 상품태도

를 형성하고 이러한 상품태도가 재 구매의도

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은 식생활 중시형에서 상품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잡화의 

경우 실속중시형과 마찬가지로 낮은 가격인식

이 상품태도를 형성하고 낮은 가격인식은 재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품

태도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

만 식품의 경우 가격이 낮고 품질이 높다는 인

식이 상품태도를 형성하며 이러한 상품태도가 

재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

났다.  

<그림 7> 삶의 질 추구형에서는 잡화의 가

격은 잡화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품

질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재 구매의도에

는 낮은 가격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식품의 경우 낮

은 가격인식과 높은 품질인식이 상품태도를 형

성하며, 이러한 상품태도가 재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정리하면 이러한 상품태도의 매개효과의 분

석 결과들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

으므로, 가설3과 가설3-1을 지지하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형할인점의 주요 상품으로 부

상하고 있는 PB 상품을 의류, 잡화, 식품, 가전

으로 분류하여 대형할인점 고객의 라이프스타

일에 따른 각 품목 인식차이와 구매경험에 미

치는 PB상품 인식과 라이프스타일 및 인구통

계학적 요인의 영향력, 각 품목에 대한 태도의 

PB상품 인식과 재 구매의도 간 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형할인점의 주고객층

이 40~50대 주부이므로, 주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40~5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

-.099

.772**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잡화태도

재 구매의도

 .402***

.261

-.330*

.311**

.809**

가격인식

품질인식

PB 식품태도

재 구매의도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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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삶의 질 추구형 집단에서 상품태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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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기존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연구가 특정 제품(예: 스마트폰 

선호도(문성철등 2011), 컨셉 제품(황상민과 

김지연 2004))을 중심으로 실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상품 유형-의류, 잡화, 식

품, 가전-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상

품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의 영향, 구매경험의 

차이, 상품태도 매개모형을 분석하여, 유통산

업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는 대형할인점의 

상품기획(merchandising) 전략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한다.  . 

연구결과 첫째, 대형할인점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은 8가지 성향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유형은 식생활 중시형으로 나타났고 

삶의 질 중시형은 라이프스타일의 8가지 성향 

모두 식생활 중시형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실속 중시형 집단은 라이프

스타일의 8가지 성향 중 미식가성향, 건강추구

성향, 개성추구성향이 식생활 중시형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은 가전 

가격을 제외한 세 가지 품목 가격의 인식에 차

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품목의 품질인식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라이프스타일에 따

른 PB 상품 인식수준 차이를 보면 의류가격의 

경우 삶의 질 중시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의류가격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삶의 질 중시형 집단은 식생활 중시형 집단에 

비해 잡화가격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속 중시형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식품

가격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프스타

일에 따른 PB 상품 품질수준 차이를 보면 모

든 품목에서 실속 중시형 집단은 삶의 질 중시

형 집단에 비해 PB 상품의 품질이 높다고 인

식하고 있었고, 잡화품질은 식생활 중시형이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PB 상품의 품질

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류에서 식생

활 중시형은 삶의 질 중시형 집단에 비해 PB 

상품의 품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PB 상품 인식수준, 라이프스타일, 인

구통계학적 요인이 구매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류는 낮은 가격이 잡화는 높은 

품질인식이 구매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의 경우 식생활 중

시형에 비해 실속 중시형의 식품구매확률은 

낮고, 가전 구매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은 잡화의 경우 가구소득 

월 300만원 미만 집단의 구매확률이 월소득 

300~400만원 집단에 비해 높으며, 가전의 경

우 고졸이하 집단에서 초대졸 이상 집단에 비

해 구매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 품목에 대한 태도의 PB상품 인식과 

재 구매의도 간 매개효과 모형은 잡화와 식품

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잡화와 식

품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가격보다 

품질요인이 높았으며, 잡화에 대한 태도는 잡

화품질인식과 잡화의 재 구매의도 간 부분매

개효과를 보였으며, 식품의 경우 품질인식과 

재 구매의도 간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각 품목별 가격인식과 품질인식, 그리

고 구매여부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은 구매경험 여부의 차이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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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은 인

구통계학적 요인보다 대형할인점 고객의 구매

행동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많은 연구는 PB 상품을 하나

의 범주에서 연구하였는데 품목별로 분류한 

결과 PB 상품 가격 및 품질 인식의 차이는 크

게 나타났다. 이는 PB  상품이 상품 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연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PB 상품 중 의류와 가전제품은 대형할

인점의 정체성(identity)을 반영하는 품목으로

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류는 단지 가격요인에 의해서 특별한 상품

태도를 형성하지 않은 채 고객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식품과 잡화의 경

우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일정한 호의

적 상품태도가 구축된 상태로서 품질로써 평

가 받음으로서 재 구매의도까지 형성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순한 저가

상품으로만 인식되던 PB 상품을 넘어서 식품

과 잡화는 대형할인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드로서 진화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에 품질이 상품태도의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재 구매의도에 상품태도가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식품류의 경우 보다 고급식

품, 일반식품 등으로 세분화 된 상품 전략을 

구사하여 다양한 고객요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상품태도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잡화

의 경우 고객 세분화보다는 현재의 잡화가 가

진 PB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고객이 인식하도

록 하는 프로모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의류의 경우 재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태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전의 경우도 비록 

품질수준은 구매경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상품태도를 형성하지 못하는데, 이 두 가지 품

목은 대형할인점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고객의 인식수준 및 재 구매의도도 낮은 바 현

재의 PB 상품 전략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40~50대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

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와 영향력 및 다양

한 연령대의 구매행동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라이프스타일의 전략

적 이용가능성을 제시하였고, 구체적 품목으

로 분류하여 PB 상품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는 연

구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구매 관련 변

수와의 관계 및 영향력 검증을 통해 PB 상품

의 발전에 함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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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nsumer Lifestyles on Perceptions of

PB Products and Purchase Behavior:

Focusing on Housewives in their 40’s and 50’s

Jae-Woo Kwon*, Hyongjae Rhee** 

Abstract

As the awareness of PB products in discount stores stays high and their portion in sales 

increases quite rapidly, research on consumer behavior of PB products becomes essential in 

setting up marketing strategies in discount stores. Thus this study uses customer lifestyle for 

segmenting effectively target markets and also consider any differential effects of PB product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price and quality perceptions, and purchase behavior, 

dependent on lifestyles. The study also analyzes the effects of price and quality perceptions, 

and demographic factors on purchase behavior. Demographic factors in the study include age, 

occupation, income level, and education background.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wards PB 

product and differential effect of product category on the mediating effect are analyzed, as 

well.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customer lifestyles have effect on price and quality 

perceptions, and purchase behavior. Price and quality perceptions, customer lifestyles, and 

demographic factors are found to have effect on purchase behavior. Specifically, low price 

perceptions a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 on purchase behavior. Customer lifestyles are 

found to have effect on purchase behavior in food and home appliance categories.     

In the effect of price and quality perceptions on repeat purchase intention, mediating role of 

attitude towards PB products is also analyzed.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towards PB 

products was verified in both food and general consumer categories. 

Consumer lifestyle had effect on price perception in product categories, except home 

appliances. In category of clothing, quality of life type perceived price lower tha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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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ypes of lifestyle. Quality of life type perceived price of general products lower than food 

focus type. Economical type price of food products lower than the other two types of lifestyle. 

On the other hand, quality perception differed in product categories. Economical type 

perceived higher quality of all the products than quality of life type. Food focus type perceived 

higher quality of general products than quality of life type. In category of clothing, food focus 

type perceived higher quality than quality of life type.    

PB purchase experience was found to depend on PB perceptions, lifestyles, and 

demographic factors. Low prices and high quality had effect on PB buying experience. 

 In consumer lifesyles, food-focus type showed lower probability of purchasing food 

products than economical type. In demographic factors, the group with less than 3 million 

won showed higher probability of purchasing general products than the group with between 3 

million and 4 million won. The group of high-school graduates showed higher probability of 

purchasing home appliance products than the group of college graduates.  

 In both food and general consumer categories, price effects have stronger effect than quality 

effect. As for the mediating role of PB product attitude, it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in general 

consumer categories while it has full mediating effect in food categories. This implies discount 

stores should implement strategies of boosting quality image of PB products by introducing 

premium high-quality in food product categories. On the other hand, both clothing and home 

appliance PB categories were found to fail to form positive customer attitudes. Merchandising 

in these two categories should be reviewed and due corrections should be made. In sum,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critical implications for PB product merchandising: PB 

merchandising should consider consumer lifestyles, consumer price and quality perceptions, 

and consumer demographics.  

Keywords : PB Products, Lifestyle, Price Perception, Quality Perception, Purchase Exper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