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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funeral,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Hardware System 

to encourage a culture of cremation, but few on the Software Program to 

solve the problem of the high-expense or to improve funeral services. We 

think the only way to solve on Korean Funeral is the pacification of the 

de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funeral-culture. At this point, 

we establish a virtual company called PFC(Public Funeral Company) on 

the basis of the business model. and we will solve the Software Problem 

and propose the method of a strategic plans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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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는 통 인 에 한 의식이 강하여 조상을 섬기고 애도하는 자세는 귀 한 

통 미덕의 하나로 여겨왔다. 그 기 때문에 장례 행을 바꾸는 것은 국민  화감을 

조성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로부터 우리나라는 국가가 사

회구성원들의 혼상제를 계하고 지원하는 제도  측면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묘

문화 자체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문화 인 차원에서 다루어 가 이면 국민의 습이

며 미풍양속이라는 입장에서 근을 해왔다(고수 , 2001). 

이에 따라 고인을 한 의례 차인 장례는 사회 으로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폐쇄되고 왜곡된 장례문화가 그 로 이어지면서 사회가 깨이고 발 하 음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부조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상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토지 공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후

에 사용하는 토지자원의 낭비와 자연경 의 훼손문제로 매장문화에 한 심각성이 두

되기 시작하 으며, 이로 인하여 “매장에서 화장(火葬)으로의” 라는 측면이 부각되기 시

작하 다. 아울러, 이의 타당성  개선방향을 민․ 이 주장하기 시작하 고, 이에 한 

많은 연구가 뒤따랐다. 동시에 장묘문화에 한 시민의식이 통 인 “매장 심”에서 “화

장후 납골”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속히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장례문화의 변화 속에서도 다수 국민은 장례문화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

다. 즉, 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외 상의 변화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본인들이 당사자

가 되어 직  했을 때 가슴으로 느끼는 변화가 감지되지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장례 방법이라는 하드웨어 인 변화는 있으나, 장례 문화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의 소 트웨어 인 변화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례와 련

하여 지 까지 수행되어 왔던 연구도 주로 화장을 강조하는 장묘시설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을 뿐, 장례 반에 걸친 고비용의 구조와 장례 련 서비스 분야는 도외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에서 본 논문은 장례분야 소 트웨어  문제 을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돌 구를 모색한 후, 그 주체로서 장례회사(Public Funeral Company)1)

의 설립 필요성과 새롭게 등장하는 장례회사인 PFC가 지녀야할 략  운 방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시민여론조사에 근거한 장례서비스의 황에 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련 문제 을 알아본다. IV장에서는 문제 에 한 개선가능성을 살펴보고, V장에서는 이

에 근거한 비즈니스모델 운 방안에 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론을 내리

기로 한다.

1) Public Funeral Company : 공공 인 성격의 장례회사, 이후부터는 약정으로 PFC 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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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례서비스의 황

본 장에서는 장례 서비스 황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장례 서비스 측면에서의 

문제 과 장례 용품 등에 한 유통구조상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1. 장례서비스의 부재

<표 1>에서 보듯이 1998년에 실시된 서울시의 장묘문화에 한 시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장례 문화 개선을 한 보완사항으로 장례 차상의 간소화  장례 행 바로잡기가 63.68%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장례물품 가격표시제가 17.8%이며, 문장례식장의 확보, 장의업자 

교육, 정보서비스 제공 등 공공 서비스 요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많은 인식의 변화로 인하

여 장례 차 간소화나, 장례 행 바로잡기 분야는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아직

도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기득권자에 의한 습 , 행  거래로 인해, 장례물품 가격표

시제가 용될 수 없는 폐쇄성에 따른 고비용의 구조와 공공 서비스의 부재이다.

<표 1> 장례문화 개선을 한 보완사항

단  : %

장례 차간

소화

문장례식

장확보

장의업자

문교육

장례정보

제공

장례물품가격

표시제

장례 행바

로잡기
계

체 43.8 9.0 3.2 6.4 17.8 19.8 100

연

령

20 45.1 5.9 2.6 7.2 14.4 24.8 100

30 38.5 13.3 2.8 10.5 16.8 18.2 100

40 39.2 9.3 7.2 4.1 25.8 14.4 100

50 46.6 10.3 - 1.7 24.1 17.2 100

60 이상 61.2 4.1 2.0 2.0 8.2 22.4 100

학

력

졸이하 51.8 5.9 - 2.4 18.8 21.2 100

고졸 38.7 9.8 2.2 6.7 20.4 22.2 100

재이상 46.3 9.5 5.8 7.9 14.2 16.3 100

자료 : 서울시(1998)

<표 2> 장례 차상의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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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장례식장

확보

바가지요 구운송

문제
묘지문제

사망신고

등 차

문상객
없다 계

체 1.2 23.6 2.4 7.6 0.9 20.5 43.8 100

연

령

20 1.6 32.3 - 9.7 - 19.4 37.1 100

30 1.1 26.4 2.2 6.6 3.3 31.9 28.6 100

40 2.6 20.8 1.3 9.1 - 16.9 49.4 100

50 - 14.5 7.3 7.3 - 18.2 52.7 100

60 이상 - 21.7 2.2 4.3 -  8.7 63.0 100

학

력

졸이하 - 13.2 1.3 7.9 1.3 10.5 65.8 100

고졸 2.0 22.9 3.9 7.2 1.3 23.5 39.2 100

재이상 1.0 32.4 1.0 7.8 - 23.5 34.3 100

자료 : 상게서

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장례 차를 경험한 경우, 43%의 응답자가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 는데, 조남훈 외(1993)의 조사에서도 장의업소를 이용한 경우 불편한 

사항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2.5%가 불편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장례 차를 시행함에 있어서의 불편이나 부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기타 바가지요 과 문상

객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례 련 서비스가 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비용의 구조

장례부분에서 부분의 문제는 비용 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가장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는 것이 장례용품의 비용부분이다. 장례 용품은 개 

3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수의류, 목   횡 류, 부속류 등으로 나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국내 최  장례포털사이트인 F사2)의 상품분류를 참조하여 구분

한다.

1) 수의류

국내 유수 장례식장과 국내 유일의 인터넷 비즈니스로 B2B 사업자인 F사의 가격을 조

사하 다. F사에서 취 하는 상품  동일한 소재의 비교 가능한 9개 품목  표 인 

상품을 선정한 결과 3개 품목이 도출되었다. 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  F사의 상품은 최  가격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 으로 가격이 

2) 국내 최 의 PFC로 서울보건 학에서 장례문화 개선을 하여 설립한 학교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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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하게 나타났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원가 비 가격을 보면, 장례식장의 경우 

게는 1.5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상품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 수의류 원가 비 가격 비율 비교 (2003. 11. 1 재기 )

단 :%

구  분 F사 S장례식장 C장례식장 K장례식장

안동수직( 마100%) 105.0 157.4 174.5 165.9

수입수직( 마100%) 105.0 277.1 515.7 343.8

수입수직( 마100%) 105.0 242.8 408.1 267.0

수의 9개품목 평균 105.0 228.0 390.0 219.0

주: 원가 비 비율(=매가/원가).

    단, 원가는 제조업체에서 F사에 공 하는 가격 기 임.

2) 목   횡 류

목   횡 류의 경우, F사에서 취 하는 동일한 상품은 11개 품목이 있다. 이 에 타 

장례식장과 소재가 동일한 표 인 상품을 선정한 결과 4개 품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물론 이 품목도 마찬가지로 <표 4>에서와 같이 1.4배에서 많게는 3배이상 높은 가격차이

를 보이고 있다. 

<표 4> 주요 목   횡 류 원가 비 가격 비율 비교 (2003. 11. 1 재기 )

단 :%

구분 퓨 럴앤닷컴 S장례식장 C장례식장 K장례식장

0.6오동 105.0 183.5 345.6 215.9

오동2단 105.0 137.7 306.1 204.1

향나무1단 105.0 211.0 275.2 256.9

향나무2단 105.0 178.1 242.6 301.1

 11개품목 평균 105.0 173.0 252.0 208.0

주: 원가 비 비율(=매가/원가).

    단, 원가는 제조업체에서 F사에 공 하는 가격 기 임.

3) 부속류

부속류로는 입 용품과 의 용품이 있다. F사에서 취 하는 타 장례식장과 동일한 입



130  유통과학회지․제2집 제1호 [2004년 3월 1일]

용품 13가지와 의 용품 14가지를 포함 총 27가지 품목  표 인 품목을 3가지만 선

정하 다. 이를 타 장례식장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수의나 목   횡 와 

동일하게 부속류도 마찬가지로 게는 1.1배, 많게는 6배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품목

이 있을 정도로 가격구조가 복잡하고 무질서하다.

<표 5> 주요 부속류 원가 비 가격 비율 비교(2003. 11. 1 재기 )

단 :%

구분 F사 S장례식장 C장례식장 K장례식장

결 포 105.0 233.3 666.7 444.4

굴건제복 105.0 173.7 520.1 254.2

베두루마기 105.0 114.7 220.6 294.1

부속 27개품목 평균 105.0 210.7 232.0 284.0

주: 원가 비 비율(=매가/원가).

    단, 원가는 제조업체에서 F사에 공 하는 가격 기 임.

이와 같이 장례식장의 가격구조가 장례식장에 따라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득

을 장례용품에서 취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 요인이 과연 한국 장

례문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이러한 가격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러한 문제는 과거 통  장례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타 되거나, 문화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결책 

속에는 반드시 한국  정서가 내재되어 있어야 하며, 결국, 타 와 개선의 조화 속에서만

이 그 해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Ⅲ. 장례용품 사업 련 문제

우선 고비용의 구조문제를 장례 유통구조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에서 장례유통분야의 

문제 을 도출하고, 논하고자 한다. 국내 장례유통분야의 문제 은 여러 형태로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업계 특유의 폐쇄성과 기존 연구자료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

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기 조사된 타 연구자료와 문가집단과의 직 인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추출하여 주요 문제 을 도출하고, 이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 장례문화에 

합한 PFC의 사업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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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장의 양  팽창에 따른 문제

장례식장은 과거의 통  고정 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례문화의 유도라는 에

서 상당히 정 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속도로 확 되는 추세이다. 반면, 장례식장

의 속한 확산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장례유통분야의 건 한 발 에 해하는 많은 요인

을 안고 있는데, 이에 한 이유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용품을 비자발 인 구매로 유도한다. 장례식장에서는 료 

등에서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계로 수익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자신의 식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상으로 료 이외의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다른 분야의 매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한 소비자는 시간 , 거리  요인  장례를 

잘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공자의 제의를 그 로 수용할 

수밖에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료에 한 정부당국의 행정지도 실시는 료의 임의 

인상을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표 6>에서

와 같이 장례식장을 운 함에 있어서 빈소 료나 안치료로는 장례식장 운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 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표 6> 장례식장별 가격비교3)

단 :원, %

구분 N장례식장 S장례식장 C장례식장 K장례식장

빈소  안치료

(1실/1일)
11만원-14만원 30만원-40만원 17만원-75만원 10만원-65만원

자료: 윤명길 외(2001)

둘째, 소비자는 장례 련 정보가 빈약하여 수동 일 수밖에 없다는 이다. 재 소비

자는 장례분야의 특성상 비를 하고 임종을 맞이하기보다는, 비 없는 가운데 갑자기 

임종을 맞게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은 소비자에게 신속하고도 경제 인 정

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망자에 한 의라 생각하여 모든 일을 원만하게 풀기를 원한다. 소비자의 입장에

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행 를 한다고 여겨진다면 고발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장에서 권유하는 것을 그 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한 이것이 바로 망자에 한 

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 다보니 장례식장측에서는 일방 으로 장례정보 제

공자로서 부당한 가격이나 물품 매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며, 한 유족 측에

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 인 장례식장의 례이다.

3) 염습료나 쓰 기수거료  청소료, 결식장 사용료(입   발인 식)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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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장례용품 자체가 가격 탄력성이 낮고, 장례용품 가격에 한 유족의 비용개념이 

매우 희박하다. 이유는 정신 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을 보유한 소비자의 입장이

기 때문에, 부조 으로 받은 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족의 심리

 상황은, 제공자의 양심 여하에 따라, 정 서비스를 배제한, 일방  이윤 추구를 가능

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장례식장과 유족간의 특수한 계는 유통구조개선에 커다란 해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특수 구조를 개선하기 해서는, 제도 인 측면에서 근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 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장례기업 PFC와 같은 

장례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는 선도 인 기업이 다수 등장하여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한

다면, 장례유통분야의 개선에 정 인 결과를 가져다  것이다.

2. 불투명한 유통구조

장례업체에 있어, 불투명한 유통구조는 장례업체의 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세성을 

못 벗어나는 개인사업자들은 개가 세원노출을 극도로 자제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며, 이

로 인해  매출의 산정보다는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게 된다. 

<표 7> 종사자 규모별 장의업체 황

단 : 개소, %

연도별 체 1인 2-4인 5-9인 10인이상

1990 1,712(100) 862(50.4) 773(45.2) 57(3.3) 20(1.1)

1994 2,948(100) 2,591(87.9) 275(9.3) 75(2.5) 7(0.3)

자료: 통계청(1995)

<표 7>은 국내 장의업체가 얼마나 세한가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결국 이러한 세함

은 투명한 장례문화 내지는 유통구조 개선에 부정 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세성은, 곧 바로, 시장의 폐쇄성과 체계 인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에 의한 서비

스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래하게 된다. 

참고 으로 <표 8>은 장의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

과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 고객의 불편사항은 비용 과다징수로서 20.6%를 차

지하고 있다. 

결국, 세성과 이로 인한 폐쇄성은 서비스의 부재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

신이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과다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의 만족을 해, 장례업체는 비용에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던지, 아니면 비용을 

해당 서비스만큼 정하게 낮추지 않으면 안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은 후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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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자 쪽이 최선책이라 보이며, 이를 해서는 장례업체의 세성과 폐쇄성을 풀어

나가는 것이 선무라 하겠다. 

<표 8> 장의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불편사항

단 : %

비용과다 불친
물품강매/

품강요
기타(무응답) 계 비고

20.6 1.3 4.8 0.8(72.5) 100 ( )는 무응답

자료: 이 송, 이필도(1995), 61쪽

3. 가격구조의 불합리성

장례용품의 경우, 장례식장별, 는 일반 장의사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동

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크게는 1.5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상기의 분석결과와 같이 장례분야의 폐쇄성과 소비자의 무 심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망자가 가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유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 최

한의 범 까지 상품을 구입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장례식장 등 장의업자

들은 시장가격과 상 없이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는 이를 아

무런 항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례분야만의 특수한 거래 계가 시장 가격구조의 불합리성을 확 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 에는 공정거래법과 아무런 상 없이, 장례식장에서 상품구매를 

강요해도 제재가 없었다는 , 한 이와 같은 구매 행의 형성을 부추겨왔다. 

한 장례용품의 다양성도 가격구조의 불합리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의 용

품에 해서도, 거래선, 업체별, 제조회사에 따라 재질이나 소재  규격이 달라, 품질 검

사소에서조차 균일한 평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등에서는 수의 등의 몇몇 용

품을 제외한 부분의 장례용품을 패키지로 묶어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단을 더욱더 

흐리게 하고 있다. 참고로 <표 3>, <표 4>  <표 5>에서와 같이 가격구조가 불합리함이 

가장 큰 문제 에 하나로 두되고 있다. 

4. 제도의 미비화

장례식장은 공정거래규제가 타 유통분야에 비하여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련 규제가 미흡하다. 이는 상품의 특성과 장례문화의 특수성이 가격구조를 폐쇄

인 구조로 남아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체계의 폐쇄성은 장

례식장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요한 문제는 제도 인 규제부분에서도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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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기한 바와 같이 료 등의 가격결정은 소비자 물가 인상 요인이라고 규제하기

보다는 자율 으로 시행하게 두는 것이, 오히려 장례용품이나 타 분야에서 이익을 취하는 

기형 인 왜곡된 수익구조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Ⅳ. 개선 의 모색 방향

장례용품 B2B사업의 수익모델 구축은, 근래 화장 문화로의 속한 진 과 더불어, 시민

의식이 격하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장례문화는 새로운 방향으로 환되고 있다. 그 발화  

 표 인 것이 인터넷의 보 과 장례문화의 결합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의 창출이다. 

1. 장례문화 련 인터넷 황

국내의 장례 련의 홈페이지 황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장의업

체, 공원묘지, 납골당, 납골시설시공, 순수정보제공, 보험회사, 기타 등을 하는 민간업

체와 공공기 , 시민단체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국내의 장례 련 홈페이지 황을 살

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 장례 련 인터넷 홈페이지 황

2000년 2월 11일 기

구분 홈페이지수 제공정보내용

민

간

기

업

장의(장례)업체 20 장례용품, 장례 차, 련법률

공원묘지 5 공원묘지정보

사이버묘지 2 사이버묘지운

납골당 3 납골당

납골시설시공 14 납골시설설계, 설계, 석물취  등

순수정보제공 2 장사 련정보제공

보험회사 3 고객지원차원에서 장례정보서비스지원

기타 1 장례법 등 홍보

공공기 14 시설정보제공

시민단체 2 정보제공, 부조리 고발센터 운

합계 66

자료: 박인 외(2000),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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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유통구조개선 측면에서 살펴볼 때 <표 1>에서와 같이 장례

용품을 취 하는 업체는 20개 업체에 불과하다. 특히, 이 에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본격 인 장례용품 매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 이는 국내 

장례용품 유통분야의 취약성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03년 11월 재 기 으로 볼 때 동년 8월 설립한 국내 최 의 장례분야 문 쇼

핑몰 기능을 구축한 업체는 서울보건 학 학교기업인 퓨 럴앤닷컴(www.funeraln.com)

이 유일하다. 이 회사는 2001년 10월 자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웹 서비스의 본격

 시행한바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장례 련의 모든 분야의 업무를 One Stop Service체제

로 구축한 장례 련 포털 사이트이다. 

지 까지의 경우 웹상을 통해 일부 업체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

부터 있었으나, 부분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특히, 이 업체 등은 결제시스템 등 기본 인 

시스템이 제 로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례분야의 노하우 부족 등 문성의 결

여로 본격 으로 서비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국내 인터넷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 의 선진국이라는 , 그리고 인터넷과 련된 다양한 사업이 보편화되고 한, 시도

되고 있다는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정  요소를 안고 있는  한 사실이다. 

2. 장례식장의 속한 확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장례식장업이 신고제에서 자율업으로 바 면서 근래 

국 으로 장례식장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가정의례에 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부터 ‘장사 등에 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면서 그 동안 신고제이던 장례식장업이 완  폐

지되고 자율업으로 바  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법률개정으로 장

례식장업은 이제 더 이상 허가 는 신고사항이 아니며, 일정 기 의 시설만 갖추어 세무

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구나 장례식장 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윤명길 외, 

2001). 

참고로 장례식장의 이용 황을 보면 <표 2>와 같다(이 송,이필도, 1995). 이와 같이 기

존, 장례 장소가 자택이나 병원내 안실로 국한되었던 것에 비하면, 새로운 장례식장은 장

례문화와 련한  다른 변모의 가능성과 장례 련 인식의 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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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장례장소의 유형별 분류

단 : 건수, %  

장소 1985년 1989년 1992년 1994년 비고

자택 235(75.3) 294(60.4) 416(50.0) 297(37.5)

장례식장(병원) 61(19.6) 172(35.3) 379(45.6) 480(60.6)

기타 16(5.1) 21(4.3) 37(4.4) 15(1.9)

합계 312(100.0) 487(100.0) 832(100.0) 792(100.0)

자료: 이 송, 이필도(1995)

3. 외국 장례문화의 벤치마킹

한국은 외국 장례문화에 한 국민  정서는 상당한 배타성과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 하더라도 선진 외국의 장례문화의 강 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오스트리아의 강 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미 국

미국은 운명시 의사는 사망원인 등을 진단하고, 장례지도사(Funeral Director)에게 연

락을 한다. 고인의 가족들은 FD와 장묘방법으로 지하매장, 지상매장, 화장후 납골안치 혹

은 산골 등과 장례 방법에 따른 액 등을 상담 후 결정하게 된다. 장례 차 시 FD는 

련 서식을 작성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부서인 주 보건부4)에 통보하게 된다. 

시설 부분의 묘 부는 산화하며, 연방정부  주는 이들 보고 자료를 장묘 련통계

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이는 이장(移葬)시에도 동일한 차를 거치며, 시설별  지역

별 장묘 련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되어 있다.

고인의 매장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시신 생처리(Embalming)

를 하는 경우에는 조문객 등의 편의(고인의 가족들의 장거리 이동을 고려)를 해 36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다. 그 지만 이 시간 이내에 생처리나 냉동을 하지 않으면 매장을 하

도록 하고 있다. 즉, 장례 식장에서는 도착한 시신에 해 법에 따라 공  보건을 하여 

생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시신에 해 생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생처

리는 장례방법에 따른다. 결식 에 직 화장이나 즉시 매장의 경우에는 사망후 24시간 

이내에 결식을 함으로써 생처리가 필요 없이 시신의 입  후, 개 한 상태에서 결

식(Viewing)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 후 36시간 이후에 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

다. 한편, 가까운 친지가 아니면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곳은 방문하지 않으며, 결식만 

4) Board of Health, city and count는 우리나라의 시 는 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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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약 95% 이상이 시신에 해 방부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2) 일 본

일본은 통 으로 일본 사회를 지배한 불교문화로 인하여 화장 심의 장묘 행이 보

편 으로 확산되어 있다. 보통 장례 기간은 3～5일이 보편화되었으며, 밤샘 조문등 번거로

운 차가 없이 간소한 장례 차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주거 공간의 소하여 보편 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룬 후 아침에 고별식을 거행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유족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1일(24시간)동안 유해를 지키는 행

사를 한다. 향을 피우며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는 화장장으로 운구 이동, 장례식장에서 가

족친지만 모여 식을 치른 후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을 부분 집

으로 운구하며, 좋은 날을 택하여 가족묘지 는 마을 묘지에 납골시킨다. 49일까지는 1주

일 단 로 스님을 집으로 청하여 고인의 명복을 비는 행사를 한다. 49일째를 맞이하여 

49제 행사를 갖고 이 때 방문객에 해 집에서 감사편지를 보낸다. 유골은 산골하지 않고 

매장하는 습이 있으며, 가족 납골시설(납골묘  납골당)에 안치하고 있다. 납골묘는 

기당 2～3평을 과하지 않으며 납골당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사후까지도 사회 보장이 완벽하게 용되며, 고유 번호를 컴퓨터에 입력

하여 수백만기의 묘지를 시에서 리하는 완벽한 장묘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인구증가율은 0%, 5분의 1이 15세 이하이고 다른 5분의 1은 60세 

이상이다. 

인구노령화로 곧 죽음을 맞이할 노년층이 늘고 있지만 사후 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

지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수도 빈의 경우  명소로 자리 잡은 앙묘지를 비롯해 46개

의 크고 작은 공동 묘지들이 구별로 자리잡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오스트리아 장묘법은 

국민이면 구나 동등한 조건으로 땅에 묻히는 선진 장묘문화의 모체다. 독일의 향권에 

있는 오스트리아가 독일법에 뿌리를 둔 철두철미한 장묘법을 제정한 것은 1970년, 그후 

시행령을 3번 개정해 오늘에 이르 다. 이 법에 따라 모든 빈 시민은 사후에 시에서 리

하는 공동묘지에 들어 갈 권리를 갖는다. 오스트리아식 사회보장제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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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비즈니스모델 운 방안

선진 장묘문화가 제 로 정착되기 해서는 다단계  시장구조로 운 되는 고비용 장

묘서비스 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의 편의 극 화와 비용 감 등 하드웨어  소

트웨어 양면에서의 책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PFC는 자생력 차원에서 벗어나 수익을 

추구하며 동시에 새로운 장례문화를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볼 때, PFC는 첨단의 유통기법과 운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고비용의 

구조를 벗어나는 수익모델을 구축, 운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올바른 추모문화로 이

끌 수 있도록, 장례업자의 지도  육성, 그리고 체제 개편을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이끄는 마인드로 경 되어야 할 것이다. 

1. 수익모델 운

1) 장례식장의 직 화 유도

형 종합병원 등에서 는 문 장례식장 등에서 임 사업이 아닌 직 사업으로의 환이 

필요하다. 가장 직 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 거래가 행화된 부분인 장례식장의 경우 양성

화를 시키기 해서는 형 병원이나 문 장례식장 직 사업자를 통한 문경 이 요구된다.

2) 유통구조의 개선

유통구조의 개선은 통합구매시스템 도입을 통한 시장형성(e-Marketplace)을 진함에

서 찾을 수 있다. 국내 장례분야 시장의 가격구조는 첨단의 용품 통합구매실시  력사 

강화를 통하여 실  가능하다. 통합구매기능을 강화한다면 장례분야 시장의 가격구조상 

불투명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  하기 해서는, 장례유통 련 회

사 설립시, 일부 장례식장 련업체를 회사 주주로 참여하게 하고, 이들 장례식장에 한 

장례식장 통합구매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시범  사업을 효과 으로 시행하게 되면, 지

속 인 노력여하에 따라서 타 장례식장에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장례용

품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명길 외, 2001).

 

3) 가격구조의 실화

가격구조의 실화는 장례식장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인식 환과 더불어 정책 인 지원

이나 보완이 뒤따라야 효과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어디서든지 장례용품을 구입할 

수 있고,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 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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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단체의 계도활동과 정부의 장례식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

록 공정거래규제에 한 지속 인 단속이 뒤따라야한다. 이는 장례식장 외에서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장례식장에서는 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장례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속 이 에, 불공정 거래의 원천  쇄를 해서는, 용품의 표 화  규격화

가 실하다. 이를 통해 품질 검사소는 균일한 평가가 가능하게되고, 각 제조업체  거래

업체간에 품질  서비스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합리 이고도 경제 인 

가격을 통해 원하는 용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장에서 술한 바와 같이, 장례식

장과 인터넷상에서 매되는 장례용품의 경우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게는 1.5배

에서 많게는 5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는 에서도 알 수 있다. 

2. 장례서비스의 개선

우리나라의 장례산업은 그 잠재  시장규모에 비해 기술수 이 낮은 세한 소기업 

주이다(박희정, 2001)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개방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임에 틀

림없다. 미국의 경우 종합장의업체가 국 인 체인망을 형성하고 있고, 일본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장의 련 사업체들이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장례산업

에 한 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시 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장례서비스의 개선

이라는 차원에서 PFC는 유족에게 장례 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련된 정보

를 제공하고, 신규업체에 한 지원  력 계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1) 토탈 장례서비스

조직화  체계화를 통한 효율  구조와 이를 통한 토탈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체계에서도 장례식장, 장의용품, 장의차 알선, 매장  화장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장례식장을 심으로 이들 각각이 별도로 운 되는 상황에서 유족들은 

복잡한 차에 당황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경제  정신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따

라서 유족들이 부담을 이고 진정한 추모의식을 행하도록 하기 해서는, 이들 개개를 

문화시키고 종합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FC는 기존의 장례식장 심의 경 체제를 

벗어나, 서로를 연결시키는 심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 1>에서 기존 장례사업  왼편의 그림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1개의 제조업자나 서비

스업자가 장례에 필요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장례식장과 직  계약을 맺고 납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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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장례 사업구조의 변환

장례식장

제조업 서비스업

수의, ∙∙∙ 묘지알선 ∙∙∙ 제조업A 서비스업A

∙∙∙

PFC

장례식장B ∙∙∙장례식장A

서비스업A제조업B

기존 장례사업의 구조

이러한 유통구조 속에서는 제 로 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힘들고, 한 리베이트에 

의한 고비용의 구조를 만들어갈 여지가 많다. 반면 우측의 그림에서 나오는 구조는, 각각

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자가 문성을 갖는 단일 품목을 만들도록 유도하여 문성을 

지니도록 하며, 이들  렴하게 생산된 제품을 경쟁 구매하여, 장례식장에 납품함으로

써 고비용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장례용품의 고품질  고 화를 가져다  수 있

게 된다. 

2) 장례 서비스 련 정보제공

PFC는 장례용품에 하여 가격 표시제 등을 실시하고, 장례에 한 종합 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 , 합리 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PFC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자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장

례에서 일어나는 비합리 인 거래 행을 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각종의 선진장례문

화를 소개함으로써, 장례에 한 시민의식을 높여주고, 그에 따라 장례문화를 선도하며, 

즉각 처할 수 있는 기반도 아울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장례지도사 지도 육성  지원

장례에 한 문가인 장례지도사의 육성은 지 까지 주먹구구식의 장례유통의 행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장례지도사를 통해, 유족은 

진정한 추모와 이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PFC는 이러한 장례지도사의 지도와 

육성에 략 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동안 천박한 장례 문화를 이어왔던 기득권 세력에 

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반 인 장  문화를 한 단계 도약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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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장례 문화 선도 방향

략  차원에서 PFC가 시민을 선도하고 그에 한 호응을 얻어, 공감 를 형성하기 

해서는 한국 장례문화 연구  외국 장례문화 연구 그리고 이들을 통한 신규 장례문화 

상품의 지속  개발을 주도하여야 하며, 신규업체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Win-Win 력

계를 한 다각도의 모색도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 장례문화 개선에 걸림

돌이었던, 기득권 세력에 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디

딤돌이 될 것이다. 

Ⅵ. 결 론

기존 장례 련 연구나 정책은, 주로 하드웨어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회  문제일 뿐, 국민 다수가 겪고있는 소 트웨어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본 고는 이

러한 에서 장례서비스 개선과 유통구조의 고비용 문제에 을 두고, 이의 해결모색

을 한 PFC의 수익모델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그리고 PFC가 나아가야 할 략  운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수익모델 구축방안으로는 장례식장의 직 화 유도, 유통구조의 개선, 가격구조의 

실화이다.

둘째, 장례서비스의 개선측면으로는 토털 장례서비스 구축, 장례서비스 련정보제공 

다양화, 장례지도자 지도  육성 강화 등이다. 이외에 한국  새로운 장례문화 선도 방안

을 덧붙 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나, 연구에 있어서 부족했던 과 한계를 느

낀바가 있다. 그것은 장례분야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자료가 불충분하고, 장례 

문가의 부족, 그리고 인터뷰나 자료수집과정에서 장례용품회사들의 폐쇄성으로 인해,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는 이다. 한 이때문

에 PFC 와 기존업체와의 유통구조  경쟁 황에 한 비교․검토가 지극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유통구조, 경쟁 황, 그리고 고객의   수익창출 등이 함께 연

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 로 된 장례 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심도있는 연

구가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향후, 보다 더 실질 인 수익증  측면으로 검토가 진

행되고, 실증 인 사례 심의 연구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연구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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