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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 연구

김문숙
원광보건대학교 식품영양과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Foods or Processed 
Foods Using Local Specialti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 

in Jeollabuk-do 

Moon-Sook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내의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9년 11월 11일에서 12월 3일까지 전라북도 익산 및 인근 지역 소재 대학
교의 재학생 중에서 정확하게 설문 응답한 총 317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식습관 행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인지 여부와 기호도를 조사하여 이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 3.01±0.73, 여학생 
3.22±0.6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p<0.01)을 확인하였다. 지역특
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품질만족’, ‘편의성’ 그리고 ‘위생성’에서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고,
참여대상자의 식습관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에 연관성이 있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인지도
와 기호도에는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의 결과를 토대로 식생활 관련 교육 및 기호성을 고려한 지역특산
제품 또는 음식 메뉴 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1th to December 3rd, 2019, in Iksan, Jeollabuk-do,
and nearby universitie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for either food made from local 
specialties or processed food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 in Jeollabuk-do. The research 
and results were based on 317 questionnaires that were answered by these students. The 
interrelationships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the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eating habits, and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foods made from local specialties or processed foods. The recognition of
foods or processed foods using local specialties was 3.01±0.73 for male students and 3.22±0.64 for 
female students. This confirm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recognition by female students 
compared to male students (p<0.01). The parameters with high significance in the preference for foods 
made from local specialties or processed foods were 'quality satisfaction', 'convenience', and 'hygiene'.
These were related to the participants' eating habits and recognition of local specialties. The 
significance of the correlation was thus confirmed. We intend to use these results as basic data for 
food-related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specialties or food menu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ference parameters discussed above.

Keywords : General Characteristics, Eating Habits, Significant Difference, Satisfaction,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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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급변하는 산업화와 현대화 추세에서 먹거리는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원동력의 에너지와 건강한 신체 형성을 위
한 영양 공급 등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더 부가되는 기능이 많아진다. 요즘 세계의 
한류화 영향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높아지면서[1], 음식의 만족도는 관광산업에서도 중요 변
수로 작용한다[2,3]. 또한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 권한 확대에 따른 지역 자체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식품 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 또
는 연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적 정체성이 확립된 브랜드 개발전략을 세우
기위함이다[4]. 그 예로써, 충남 아산지역의 천연자원, 자
연환경 및 문화재 등의 특이성을 부각하여 아산지역 농
특산물인 콩과 관광자원인 온양온천에 대한 온천설화로 
개발된 스토리텔링 제품도 보고되었다[5]. 전남 장성군의 
산림 치유 관광을 중심으로 장성군 지역의 대표 특산물
인 삼채, 사과, 단감 등을 이용하여 음식 메뉴를 개발하
고 적절한 상차림을 방안도 제시하였다[6]. 또한 지역적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소비자
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였
다[7,8]. 더불어 지역 특산물의 제품 및 메뉴 개발이 원활
하게 판매로 연계되기 위한 마케팅 방법의 하나로 지역 
음식점의 긍정적 이미지를 도출하는데 SNS 마케팅이 유
의한 영향을 끼친다[9].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및 음식 메뉴 개발 및 
마케팅 등은 특정 지역 음식문화속성과도 연관성이 있다
[10-12].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음식에 관한 연구에
서 지역 음식의 인지도는 지역 음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
계가 유지된다고 보고하였다[13].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의 맛, 품질, 인적
서비스, 이미지 요소 등이 지역특산 음식을 이용하는 고
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였다[14]. 전북 한옥마
을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지역 특성이 가미된 
브랜드 개성은 고객의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유의적 영향
을 끼치고[15], 전남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음식 이미
지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16]. 대체적
으로, 농어촌 등의 지역적 특산물을 이용한 산업은 농·임
수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특성이 있으므
로[17] 지역별 향토산업 발전을 위해 PDCA Cycle 등을 
통한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18]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성화 발전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향토·지역 음식, 전통음식 또는 
한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 또는 이해도 등의 최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식품 관련 전공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통해서 직·간접으로 향토·전통·
지역 특산물의 음식 또는 가공식품 등에 접할 기회가 있
을 전라북도 지역 내의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
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과 음식 메뉴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지역특산물에 대한 관
심도와 이해도 등을 파악하여 식생활 관련 교육 및 기호
성을 고려한 지역특산 제품 또는 음식 메뉴 개발 등에 필
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대상자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전라북도 익산 및 인근 지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1일에서 12월 
3일까지 설문 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불
성실하고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17부의 설문지
를 토대로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전라북도 지역 내의 식

품 관련 전공의 남녀대학생들의 식습관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인지와 기호에 관련된 내
용의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참여 
학생들의 일반사항(거주형태, 건강상태), 식습관(식사 횟
수, 좋아하는 음식 종류, 주로 먹는 한식 메뉴), 간식 행
태(간식 섭취 횟수, 좋아하는 간식, 간식 선택 시 고려사
항) 그리고 지역 특산물에 관한 인식도 및 기호도로 구성
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 항목을 선정한 이유는 설문 응답 
대상 학생의 일반사항 또는 식습관 특성에 따라 지역특
산물을 이용한 음식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ver.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를 
하였다.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관련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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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der. N(%)

Total, N(%)
317(100)

χ2

(p-value)Male
135(42.6)

Female
182(57.4)

Meal(s) per day

Three times 23(17.0) 29(15.9) 52(16.4)
3.731
(0.292)

Two times 78(57.8) 93(51.1) 171(53.9)
One time 10( 7.4) 11( 6.0) 21( 6.6)
Irregular 24(17.8) 49(26.9) 73(23.0)

Favorite food type

Korean food 61(45.2) 112(61.5) 173(54.6)

16.586**

(0.002)

Western food 40(29.6) 36(19.8) 76(24.0)
Japanese food 13( 9.6) 23(12.6) 36(11.4)
Chinese food  7( 5.2) 1( 1.2)  8( 2.5)

Convenience store food 14(10.4) 10( 5.5) 24( 7.6)

Korean food menu 
usually eat

Baekban 27(20.0) 33(18.1) 60(18.9)

6.995
(0.321)

Tangs 21(15.6) 26(14.3) 47(14.8)
Jigaes 65(48.1) 85(46.7) 150(47.3)

Bibimbap 11( 8.1) 29(15.9) 40(12.6)
Gijims  4( 3.0) 5( 2.7)  9( 2.8)
Jorims  4( 3.0) 1( 0.5)  5( 1.6)

Muchims  3( 2.2) 3( 1.6)  6( 1.9)
p**<0.01

Table 2. The meal habits of subjects. 

Variable
Gender. N(%) Total, N(%)

317(100)
χ2

(p-value)Male 135(42.6) Female 182(57.4)

Residence type

Self boarding 42(31.1) 43(23.6) 85(26.8)

5.571
(0.234)

Dormitory 11( 8.2) 15( 8.2) 26( 8.2)
With family 81(60.0) 116(63.7) 197(62.1)
With relative -  2( 1.1)  2( 0.6)

Others 1( 0.7)  6( 3.3)  7( 2.2)

Health condition

Very good 35(25.9) 21(11.5) 56(17.7)

11.824*

(0.019)

Good 28(20.7) 41(22.5) 69(21.8)
Normal 64(47.4) 105(57.7) 169(53.3)

Bad 8( 5.9) 14( 7.7) 22( 6.9)
Very bad -  1( 0.5)  1( 0.3)

p*<0.05

Table 1. General and physical condition of subjects

실시하여, 성별에 다른 특성 차이 등을 파악하고자 남학
생, 여학생 그리고 전체 조사자로 구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일반사항 및 건강상태는 0.753, 식습관은  간
식섭취형태는 0.732,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등의 인
지도 0.784, 그리고 기호도는 0.745였다. 그 중에서 일
반사항, 식습관 그리고 간식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기술
통계를 통하여 평균값, 백분율 및 카이제곱으로 검정하
였고, 식습관지역특산물에 관한 인지도 및 기호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선호하는 음식·간식 및 음식점·가공
제품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간의 관련성 알아보고 
이의 인지도와 기호도 관계를 파악하고자 상관분석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일반 특성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총 대상

자수는 317명으로 전원 한국인이며 남학생 135명
(42.6%), 여학생 182명(57.4%)으로 참여 성별 비율은 
여학생이 많았다. 남녀대학생의 연령은 모두 지정 조사
항목(10~20대)에 해당하고, 학력은 대학교 2년제와 4년
제 재학생에 해당되었다. 남녀대학생의 일반사항으로 주
거형태에 대한 질의에 ‘가족과 함께 생활’은 197명
(62.1%), ‘혼자 생활’은 85명(26.8%), ‘기숙사 생활’은 
26명(8.2%), ‘친적집 생활’은 2명(0.6%), 그리고 ‘기타’ 
7명(2.2%)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조사자 대학생 주
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비
율로 Min(2017)[12]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전북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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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생의 주거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평가 조사에서는 조사 전체 
대학생 317명(100%)중에서 ‘건강상태가 좋다’는 69명
(21.8%), ‘아주 좋다’는 56명(17.7%), ‘보통’은 169명
(33.3%)으로 조사자 과반수 이상이 건강상태가 앙호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3.2 식습관 형태
조사대상자 남녀대학생의 식습관 형태에 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조사자(317명)에 대해 하루 식사 횟
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 ‘3회’는 52명(6.4%), ‘2회’는 
171명(53.9%), ‘1회’는 21명(6.6%) 그리고 ‘불규칙 식사 
횟수’는 73명(23.0%)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남학생의 하
루 식사 횟수로 ‘3회’는 23명(17.0%), ‘2회’는 78명
(57.8%), ‘1회’는 10명(7.4%) 그리고 ‘불규칙 식사 횟수’
는 24명(17.8%)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하루 식사횟수
로 ‘3회’는 29명(15.9%), ‘2회’는 93명(51.1%), ‘1회’는 
11명(6.0%) 그리고 ‘불규칙 횟수’는 49명(26.9%)로 응
답하였다. 이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하루 식사 회수
는 ‘2회’의 비율(53.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불규칙 식
사 횟수(23.0%)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대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 제공 등의 지속적인 건
강관리 가이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좋아하는 음식는 일반 조리법에 따른 ‘한식’, ‘양식’, 
‘일식’, ‘중식’의 4가지 항목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의 항목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총 조사자
(317명)에서 ‘한식’은 173명(54.6%). ‘양식’은 76명
(24.0%), ‘일식’은 36명(11.4%), ‘중식’은 8명(2.5%), 그
리고 ‘편의점 음식’은 24명(7.6%)으로 조사되어 ‘한식’을 
좋아한다는 비율(54.6%)이 가장 높은 답변으로 유의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남학생의 경우는 ‘한식’은 
61명(45.2%). ‘양식’은 40명(29.6%), ‘일식’은 13명
(9.8%), ‘중식’은 7명(5.2%) 그리고 ‘편의점 음식’은 14
명(10.4%)으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한식’은 
112명(61.5%). ‘양식’은 36명(19.8%), ‘일식’은 23명
(12.6%), ‘중식’은 1명(1.2%) 그리고 ‘편의점 음식’은 10
명(5.5%)이 응답하였다. 이로써, 전북지역의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이며, 남학생보다
는 여학생이 더 한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
반적으로 향토 또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은 주로 
한식 메뉴[5]여서 주로 먹는 한식 메뉴에 대한 세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한식 메뉴 문항으로 ‘백

반’, ‘탕류’, ‘찌개류’, ‘비빔밥’, ‘지짐류’, ‘조림류’ 그리
고 ‘무침류’로써, 총 조사자(317명)의 주로 먹는 한식 메
뉴로는 ‘백반’은 60명(18.9%), ‘탕류’는 47명(14.8%), 
‘찌개류’는 150명(47.3%), ‘비빔밥’은 40명(12.6%), ‘지
짐류’은 9명(2.8%)’, ‘조림류’는 5명(1.6%) 그리고 ‘무침
류’는 6명(1.9%)로 조사되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로 
먹는 한식 메뉴는 ‘찌개류’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남
학생의 경우는 ‘백반’은 27명(20.0%), ‘탕류’는 21명
(15.6%), ‘찌개류’는 65명(48.1%), ’비빔밥’은 11명
(8.1%), ‘지짐류’은 4명(3.0%)’, ‘조림류’는 4명(3.0%) 그
리고 ‘무침류’는 3명(2.2%)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는 ‘백반’은 33명(18.1%), ‘탕류’는 26명(14.3%), ‘찌개
류’는 85명(46.7%), ‘비빔밥’은 29명(15.9%), ‘지짐류’
은 5명(2.7%)’, ‘조림류’는 1명(0.5%) 그리고 ‘무침류’는 
3명(1.6%)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 간
에 유의적인 차이 없이 가장 많이 선택하여 주로 먹는 한
식은 ‘찌개류’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생의 전통 메뉴 선호
도는 대중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대학생의 메뉴 선
택에는 환경적 요인, 분위기, 시간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3.3 간식 섭취 행태 
조사대상자 남녀대학생의 간식 섭취 행태에 대한  조

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조사자에서 하루 간식 섭
취 횟수 조사로 ‘1회’는 184명(58.0%), ’2회‘는  5명
(26.8%), ’3회‘는 29명(9.1%), ’4회‘는 11명(2.5%) 그리
고 ’5회 이상‘은 8명(2.5%) 순으로 간식 섭취 횟수는 하
루에 1회가 조사대상의 과 반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하루 간식 섭취 횟수로는 ‘1회’는 85명
(63.0%), ’2회‘는 33명(24.4%), ’3회‘는 12명(8.9%), ’4
회‘는 4명(3.0%) 그리고 ’5회 이상‘은 1명(0.7%)였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1회’ 99명(54.4%), ’2회‘ 52명
(28.6%), ’3회‘ 17명(9.3%), ’4회‘ 7명(3.8%) 그리고 ’5
회 이상‘ 7명(3.8%)의 순으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좋아하는 간식 종류에 대한 조사의 
총 조사자 중에서 ’빵류‘ 54명(17%), ’과자류‘ 94명
(29.7%), ’아이스크림류‘ 41명(12.9%), ’우유 및 유제품
류‘ 26명(8.2%), ’음료류‘ 45명(14.2%), ’떡류‘ 4명
(1.3%), ’치킨류‘ 51명(16.1%) 그리고 ’과일류‘ 2명
(0.6%)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는 ’빵류‘ 20명
(14.8%), ’과자류‘ 34명(25.2%), ’아이스크림류‘ 21명
(15.6%), ’우유 및 유제품류‘ 9명(6.7%), ’음료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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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der. N(%) 

Total, N(%)
317(100)

χ2

(p-value)Male
135(42.6)

Female
182(57.4)

Snack per day

One 85(63.0) 99(54.4) 184(58.0)

4.626
(0.328)

Two 33(24.4) 52(28.6) 85(26.8)
Three 12( 8.9) 17( 9.3) 29( 9.1)
Four 4( 3.0)  7( 3.8) 11( 3.5)

Five or above 1( 0.7)  7( 3.8)  8( 2.5)

Favorite snack type

Breads 20(14.8) 34(18.7) 54(17.0)

11.644
(0.113)

Confectionery 34(25.2) 60(33.0) 94(29.7)
Ice creams 21(15.6) 20(11.0) 41(12.9)

Milk and dairy food 9( 6.7) 17( 9.3) 26( 8.2)
Drinks 19(14.1) 26(14.3) 45(14.2)

Rice cakes 1( 0.7)  3( 1.6)  4( 1.3)
Chickens 29(21.5) 22(12.1) 51(16.1)

Fruits 2( 1.5) -  2( 0.6)

Snack selection 
considerations

Calorie 4( 3.0)  8( 4.4) 12( 3.8)

23.865**

(0.001)

Nutrient 6( 4.4)  2( 1.1)  8( 2.5)
Easy 10( 7.4) 26(14.3) 36(11.4)
Taste 88(65.2) 135(74.2) 223(70.3)
Price 22(16.3)  7( 3.8) 29( 9.1)

Package 2( 1.5) -  2( 0.6)
Popular 2( 1.5)  3( 1.6)  5( 1.6)
Others 1( 0.7)  1( 0.5)  2( 0.6)

p**<0.01

Table 3. The snack eating habits of subjects 

Variable
Gender. N(%)

Total, N(%)
317(100)

t-value
(p-value)Male

135(42.6)
Female

182(57.4)

Restaurant using local specialties 2.95±0.74 2.92±0.76 2.93±0.75 0.543
(0.719)

Local specialties menu 2.87±1.34 3.48±1.49 3.22±1.46 3.331***

(0.000)

Famous local specialties 3.01±0.73 3.22±0.64 3.13±0.69 0.459**

(0.007)

Types of local special products produced 3.03±0.74 3.10±0.71 3.07±0.72 0.378
(0.442)

Processed products using local specialties 2.79±0.69 2.89±0.76 2.85±0.73 0.366
(0.263)

p**<0.01, p***<0.001

Table 4. The recognition of local special foods or food products in subjects 

(14.1%), ’떡류‘ 1명(0.7%), ’치킨류‘ 29명(21.5%) 그리
고 ’과일류‘ 2명(1.5%)였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빵류‘ 
34명(14.8%), ’과자류‘ 60명(33.0%), ’아이스크림류‘ 20
명(11.0%), ’우유 및 유제품류‘ 17명(9.3%), ’음료류‘ 26
명(14.3%), ’떡류‘ 3명(1.6%), ’치킨류‘ 22명(12.1%)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간식으로 과자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대상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과자류의 제품 개발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간식 선택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조사자 중 ’맛‘은 223명(70.3%)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편리성‘은 36명(11.4%), ’가
격‘은 29명(9.1%) 순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p<0.01)는 
결과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에서도 간식 선택 시 고
려 사항은 ’맛‘이 88명(65.2%)과 135명(74.2%)로 가장 
우선적 고려되는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서도 맛에 대한 요소가 중요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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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ender. N(%)

Total, N(%)
317(100)

t-value
(p-value)Male

135(42.6)
Female

182(57.4)

Purchase preference 2.94±0.87 2.95±0.86 2.94±0.86 0.392
(0.965)

Purchase satisfaction 3.11±0.82 3.20±0.75 3.16±0.78 0.053
(0.335)

Repurchase intention 3.04±0.82 3.13±0.84 3.09±0.83 0.406
(0.384)

Quality satisfaction 3.36±0.70 3.17±0.74 3.25±0.73 1.333*

(0.015)

Cost ratio 2.81±0.84 2.79±0.86 2.80±0.85 0.360
(0.823)

Recommendation intention 3.07±0.75 3.14±0.77 3.11±0.76 0.596
(0.463)

Convenience 3.14±0.72 2.96±0.80 3.03±0.77 0.004*

(0.038)

Reliability 3.22±0.72 3.18±0.73 3.20±0.73 0.012
(0.599)

Hygiene 3.37±0.64 3.13±0.78 3.23±0.73 0.275**

(0.003)

p*<0.05, p**<0.01

Table 5. The preference of local special foods or food products in subjects 

3.4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 

지역특산물을 원·부재료 하여 조리 또는 가공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 총 조사대상
자의 남녀대학생에서 나타난 조사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
의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지
도 평균 점수는 2.95±0.74와 2.92±0.76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으며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지역특
산물의 음식 메뉴‘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2.87±1.34, 
여학생 3.48±1.49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지역특산
물 음식 메뉴에 대한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고, 지역별 유명 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남학생3.01±0.73, 여학생 3.22±0.64로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p<0.01)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종류와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남학생에서는 3.03±0.74, 2.79±0.69의 결과
이고 여학생에서는 3.10±0.71, 2.89±0.76로 조사되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여 지역특산
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와 가공제품 종류 등에 대한 홍보
와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5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 

참여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 조
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남녀대학생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 항목으로 ’구입 기호도‘는 남학생이 2.94점, 여학생
은 2.95점이고, ’구입 만족도‘는 남학생이 3.11점, 여학
생은 3.20점이고, ’구입 의향‘은 남학생이 3.04점, 여학
생은 3.13점으로 성별 간에 유의적이 차이가 없었으나 ’
품질만족도‘에서는 남학생이 2.36점, 여학생은 3.13점
(p<0.05)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높은 뚜렷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 및 가공품에 대한 구입의 기호도 또는 구입 만족도
는 낮아도,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 및 가공품
의 소비 경험이 있으면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
으로 해석되므로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 및 
가공품이 생활 영역 내의 가까운 장소에 매장 입점 및 홍
보 매체 등의 환경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 및 가공품에 대한 ’가
성비‘, ’추천의향‘ 및 ’신뢰성‘에 대한 기호도 질의에 대
해서는 보통의 점수로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에 ’편의성‘에 대한 기호도
에서 남학생은 3.14점과 여학생은 2.96점(p<0.0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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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avorite food 
type

Korean food 
menu usually 

eat

Favorite
snack type

Snack selection 
considerations

Type of local
specialities

Famous local 
specialties

Processed 
food using 

special 
products

Restaurant 
using special 

products

Local 
specialities 

menus

Favorite food 
type 1

Korean food 
menu usually 

eat
0.033 1

Favorite snack 
type 0.091 -0.021 1

Snack selection 
considerations -0.040 -0.014 0.106* 1

Type of local 
specialities 0.070 -0.012 0.055 -0.056 1

Famous local  
specialties 0.065 -0.060 0.022 -0.081 0.700** 1

Processed food 
using local 
specialties

0.004 -0.038 0.085 0.012 0.461** 0.481** 1

Restaurant 
using local 
specialties

0.028 -0.006 0.028 -0.065 0.490** 0.559** 0.617** 1

Local 
specialities 

menu
0.047 -0.001 0.063 -0.005 0.163** 0.182** 0.095* 0.056 1

p*<0.05, p**<0.01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eating habits and recognition of local special foods or food 
products in subjects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청결성‘에 대한 기
호도에서는 남학생은 3.37점과 여학생은 3.13점(p<0.01)으
로 뚜렷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 조사대상자
들이 좋아하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제품
은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의 메뉴 또는 가공
식품을 선호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3.6 대학생의 식습관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인지도에 대한 상관분석

조사 참여 대상 대학생의 식습관과 지역특산물을 이용
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 및 가공품의 인지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결과
를 보면, ’좋아하는 간식 종류‘와 ’간식 선택 시 고려 사
항‘에는 유의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지역특산물 종
류를 알고 있는대학생은 ’유명 지역특산물’, ‘지역별 특
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점’ 그리고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에 대해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유명 지역특산물을 알고 있

는 대학생은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지역
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및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메뉴’와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지역별 특
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 인지도가 있는 대학생은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 그리고 ‘지역별 특산물
을 이용한 음식 메뉴’에 대해서 양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여 대학생의 식습관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에 연
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3.7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의 상관관계

총 조사대상자 대학생들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기호도와는 어
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특산물을 이
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의 결
과에 따르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
에 대한 인지도 항목 ‘지역특산물 종류’, ‘지역특산물의 
음식’, 및 ‘지역특산물의 가공식품’과 기호도 항목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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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ype of 

local 
specialities

Famous 
local  

specialities

Restaurant 
using 

special 
products

Processed 
food using 

local 
specialities

Purchase 
preference

Purchase 
satisfaction

Quality 
satisfaction

Recommendation
intention Reliability

Type of local 
specialities 1

Famous local  
specialities 0.694 1

Restaurant using 
local specialities 0.503** 0.611** 1

Processed food 
using local 
specialities

0.479** 0.542** 0.671** 1

Purchase 
preference 0.168* 0.204** 0.287** 0.337** 1

Purchase 
satisfaction 0.160** 0.238** 0.224** 0.293** 0.563** 1

Quality 
satisfaction 0.161** 0.213** 0.333** 0.334** 0.557** 0.570** 1

Recommendation
intention 0.061 0.130* 0.224** 0.303** 0.463** 0.502** 0.601** 1

Reliability 0.101 0.252** 0.246** 0.254** 0.306** 0.463** 0.547** 0.499** 1

p*<0.05, p**<0.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local special foods or food 
products in subjects

입’. ‘구입 만족’, ‘품질 만족’, ‘추천의향’ 및 ‘신뢰성’에 
대해서 서로 양의 유의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역 특산 음식의 선택 속성은 음식의 맛과 
품질요소에 의한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
[26]와 유사한 것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의 인지도와 기호도에는 상관관계의 유의성을 
확인되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
해 알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북지역 내의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
상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습관 행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
는 가공식품의 인지 여부와 기호도를 조사하여 이의 상
호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존의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
품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수행한 연구결과는 첫째, 참여한 남녀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서 주거형태는  ‘가족과 함께 생활’이 62.1%
로 가장 많았고, 조사 대상자의 과반수이상이 건강상태
라고 자가평가하였다. 둘째, 남녀대학생의 식습관 조사 
결과에서 하루 식사횟수는 ‘2회’를 한다는 답변이 53.9%
으로 가장 많았다. 좋아하는 음식 종류는 조사대상자의 
54.6%가 ‘한식’이라고 답변하였고 주로 먹는 한식 메뉴
로는 ‘찌개류’, ‘백반’. ‘탕류’, ‘비빔밥’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간식 섭취 횟수는 ‘1회’로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58.0%에 해당하였다. 좋아하는 간식의 종류는 ‘과자류’, 
‘빵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순으로 응답하였고 간식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맛’(65.2%)을 가장 우선으로 생
각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
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 
유명 특산물의 인지도는 남학생 3.01±0.73, 여학생 
3.22±0.64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
로 뚜렷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p<0.01)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품질만족’, ‘편의성’ 그리고 ‘위생성’에서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다. 다섯째로, 전라북도 지역의 식품관
련 전공 대학생의 식습관과 지역특산물에 대한 인지도에 
연관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
식 또는 가공식품의 인지도와 기호도에서 상관관계의 유
의성이 있어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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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는 연구조사 대상자일수록 지역특산물을 이
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식품 관련 전공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에
서 직·간접으로 향토·전통·지역 특산물의 음식 또는 가공
식품 등에 접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내의 식품 관련 전공 
대학생으로 연구조사 대상의  세분화로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기호도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또는 가공식품 등의 개발, 홍
보 그리고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기술지원 
또는 컨설팅 등으로 지역 경제 발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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