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영화는 대표적인 경험재로 가치판단이 주관적이고
제품 수명주기가 매우 짧아 예측의 불확실성이 높
기 때문에 이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모형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 영화의.

상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것은 영화 제작자나 배급
사 극장 등 모든 주체에게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

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통계 모형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의 대부분은 영화흥.

행에는 영향을 미치나 측정할 수 없는 효과를 반영
하지 못한다거나 추정 모수의 효과가 모든 영화에,

대해서 같다는 동일성 가정으로 인해 영화간 이질
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

추정 모수의 사전분포를 모호사전분포로 정의함으
로써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반영할 수 있고 영화간,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는 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제
안하였다 모수의 사후분포는 마코프체인 몬테카를.

로 기법인 깁스 샘플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또.
한 감독 배우 장르 등의 영화 별 속성 변수뿐만, , ,

아니라 입소문에 의한 영화관람 결정 등의 구전효,

과와 경쟁영화의 개봉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의 정확성을 높였다.

년과 년 상반기에 상영된 영화를 바탕으로2005 2006

모형을 구축하고 인공신경망 모형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에서는 인공신경망 모형과 비
슷한 결과를 보이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를 예
측하는 데에는 베이지안 선택모형이 보다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봉 주의 경쟁심화 정. ,

도 및 개봉 첫 주의 스크린 수 등이 영화 흥행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영화 개봉 전 그,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흥행 성적 또한 좋
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의 힘 및 계절성 영화 평. ,

점 등은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룹 간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에서는 어느 정도 흥행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나타났다.

베이지안 선택 모형Key words: , MCMC(Markov
인공신경망 이질성 구전효Chain Monte Carlo), , ,

과 경쟁효과,

서론서론서론서론1.

영화는 도서 음반등과 함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

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소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이들 문화상품의 대부분은 경험재. (Experience

이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가치판단이 주관적Good)

이고 수명 주기가 일반 상품과 비교해 매우 짧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영화 제작
사와 수많은 영화중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영화를
선택해야 하는 영화 배급사들의 경우 영화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은 위험 요소의 감소 및 시장에서
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라 하겠다 김휴종( 1997).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는 영
화를 문화산업으로 분석함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 중 하나이다 우수한 영화가 시장에서.

참패를 하기도 하고 전혀 의외의 작품이 흥행에 성
공을 하기도 한다 영화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

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영화
산업을 이해하는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스크린 쿼터
나 영상산업 진흥책과 같은 영화 관련 정책을 수립
하는데 있어서도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텔레비.

전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이루어진데 비해 유사한 문제인 영화의
흥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영화가 텔레비전에 비해 언론매체로.

서의 영향력이 적다는 점과 철저히 개인의 선택에
의해 소비된다는 인식 때문이며 유현석 또( 2002),

그 동안 우리 영화가 그 다지 산업적으로 주목받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연구의 목적 및 범위연구의 목적 및 범위연구의 목적 및 범위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에서 흥행,

성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영화,

의 상업적 성공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실패. ,

한 영화간의 이질성 은 존재하는지 존(Heterogeneity) ,

재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
의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베이지안 선택모형과 인공신경망과의 비교를
통해 베이지안 선택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이용한 영화흥행 예측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이용한 영화흥행 예측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이용한 영화흥행 예측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이용한 영화흥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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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흥행 결정 요인영화 흥행 결정 요인영화 흥행 결정 요인영화 흥행 결정 요인2.1

어떤 영화의 흥행 성과 예측은 쉽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과연 어떤 요인이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주로 헐.

리우드 영화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영화를 구성하는. ,

기본적 속성들 즉 장르나 감독 배우 등에 대한 고, ,

려는 모든 영화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
고 있다(Levin et al. 1997, Albert 1998, Bagella and

이와 함께 마Becchetti 1999, Vany and Walls 1999).

케팅 효과 및 구전 효과 경쟁 효과 등의 영화 외,

적 요인들도 영화 흥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Mahajan et al. 1984, Jedidi et al.

1998, Elberse and Eliashberg 2003).

영화 속성 관련 요인영화 속성 관련 요인영화 속성 관련 요인영화 속성 관련 요인i)

대부분의 분석에서 감독의 힘이 영화 흥행에 미치
는 영향력은 거의 없거나 배우의 힘보다 작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은 설문조사, Levin et al. (1997)

를 통해 영화는 경험재로서 감독이나 배우가 자체
가 독립적인 브랜드를 가진다고 하였다. Albert

는 영화흥행의 기본적으로 출연 배우가 전작(1998)

에서 어떤 인상을 남겼느냐가 현재 상영중인 영화
의 흥행패턴을 좌우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반면 는 극장 수입의 불확, Vany and Walls (1999)

실성을 스타가 줄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
면서 해답은 스타가 아니라 영화 그 자체에 있음을
보였다 이탈리아 영화 시장을 분석한. Becchetti

또한 스타와 감독의 힘도 중요하지만 영화(1999)

제작사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영화의.

장르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많은 연구에서 흥
행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Albert 1998,

Ravid 1999).

영화 외적 요인영화 외적 요인영화 외적 요인영화 외적 요인ii)

이런 영화의 기본 속성들 외에 마케팅 효과 구,
전 효과 경쟁 효과 등을 영화 외적 요소들을 고려,

한 연구들이 있다 는 마케팅 비용과. Ravid (1999)

영화흥행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고,

은 웹 사이트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Zufryden (2000)

팅을 전개하면 영화의 수명주기를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박형현 과 손원경 의 국내. (2001) (2005)

문헌에서도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더 마케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마케팅 효과와 관련하여 은 거Ainsile et al. (2005)

대 영화 배급사일수록 마케팅 효과가 큼을 보였다.

영화 공급자에 의해 진행되는 마케팅의 효과를 제
외하고 흥행 성적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구전효과이다(Mahajan et al. 1984, Eliahberg

은 영화나and Shugan 1997). Mahajan et al. (1984)

음반 서적 같은 경험재의 경우는 구전효과가 제품,

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부정적인,

구전으로 인해 확산이 지체될 수 있음을 보였다.

영화와 관련해 입으로 전해지는 직접적인 구전효과
말고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영화비평 또한 구
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영화 흥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
을 보이고 있다 이소민( 2005).

또한 영화가 상영될 당시 기존 상영영화와의 경,

쟁 등 시장상황을 고려한 요소들도 많이 고려되었
다(Jedidi et al. 1998, Elberse and Eliashberg 2003).

최대 상영관 수나 개봉 첫 주 상영관 수 경쟁 영,

화를 고려한 영화 개봉 시점등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해 경쟁 효과 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 변.

수들 중 개봉 첫 주의 상영관 수는 영화 흥행에 가
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기법분석 기법분석 기법분석 기법2.2

앞 절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변수로 하여 영화 흥
행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주된 방법은 회귀분석
이었다 는 스크린 수. Elberse and Eliashberg (2003)

와 수익을 내생변수 로 정의하(Endogenous Variable)

고 감독 배우 마케팅 비용 등을 외생변수로 하는, ,

로그 선형 형태의 연립방정식을 제안하였다 내생변- .

수의 존재로 인해 오차항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보다는 나 접근법을 제안하고OLS 2SLS 3SLS

있으나 결과를 보면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모형은 연립방정식 형태이나 실제 추정과.

정에서는 수익에 대한 항이 두 식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독립된 두 식을 추정하는 것
이 되어 동시에 추정하나 각각 따로 추정하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영화.

개봉 첫 주와 그 다음 주들에 대한 방정식을 따로
수립함으로써 개봉 첫 주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반
영할 수 없었다 또한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영화. ,

나 블록버스터 타입(Sleeper-Type) (Blockbuster-Type)

의 영화 등 수익과 스크린 수에 있어 매우 다른 패
턴을 보이는 영화에 대한 이질성 을(Heterogeneity)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은. Jedidi et al. (1998)

관객수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유한 혼
합 모형 을 이용해 편의(Finite Mixture Model) 102

영화를 개의 군집 으로 나누고 판별분석5 (Cluster) ,

을 통하여 각 군집 별 특성을(Discriminant Analysis)

파악하였다 간단한 방법으로 영화의 이질성을 고.

려하였으나 수요 예측은 어려운 점이 있다.

영화 관람객 수의 확산 패턴과 관련하여, Ainslie

과 는 영et al. (2005) Sawhney and Eliashberg (1996)

화 개봉후 관객의 확산 패턴이 감마분포 (Gamma

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Distribution) .Sawhney

는 누적 관객 수가 이항분포and Eliashberg (1996)

를 따른다고 가정한 후 각 영(Binomial Distribution) ,

화에 대해 확산패턴을 추정하였으나 영화와 관련,

된 변수나 동시에 상영된 경쟁 영화에 의한 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반면 은. , Ainslie et al. (2005)

누적 관객수를 단순히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지 않고 예상 시장 점유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선택
모형 의 추정 모수 형태로 재모수화(Choice Model)

시켰다 또한 영화 외의 다른 제품(Reparameterize) . ,

선택의 경우를 위해 외부재로 인한(Outside Good)

가상 효용을 모형화하여 흥행에 중요한 요소가 무
엇인지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영화의 이질성이나.

와 같이 변수의 내생성Elberse and Eliashberg (2003)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영화 배급사 이름과,

같이 수많은 명목 변수 들을(Categorical Variable)

더미 변수 화 하지 않고 각 배급(Dummy Variable) ,

사의 효과를 한꺼번에 추정할 수있는 접근법을 사
용한 것은 좋은방법으로 보인다 (Steenburgh et al.

한편 는 영화와 같은2003). , Vany and Walls (2004)

경험재의 수익은 평균에서 높은 정점을 갖고 꼬리
가 두터운 분포 형태를 지닌 안정적 파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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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잘 맞음을 보였다 하지만(Stable Paretian) . ,

영화 수익에 배우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것은
무리가 따르며 모든 영화의 수익을 합쳐서 봤더니,

무한 분산을 갖기 때문에 의 결과"Nobody knows"

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개별 영화의 수익성이나 수
요예측에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연구들과 달리 은 관객수나Eliashberg et al. (2000)

수익이 일정 패턴을 지닌다고 가정하지는 않았으나
구전효과 에 의해 관객수가 마코프(Word-of-mouth)

체인 을 따른다고 가정하여(Markov Chain) ,

의 결과보다 좋음을Sawhney and Eliashberg (1996)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전효과와 함께 확산에.

큰 영향을미치는 경쟁효과나 시즌효과 (Seasonality)

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영화 흥행에 미치는
결정적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
에 신규 영화에 대한 수요 예측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는 서론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영화
관람 패턴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로 Sharda and

의 인공신경망Delen (2006) (Artificial Neural

모형이 있다 영화 흥행성적에 따라 단Network) . 9

계로 이산화 시킨 후 두 개의 숨은 층(Hidden layer)

과 개의 목표 노드을 갖는 다층 퍼셉트론9 (Target)

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Multi-layer Perceptron)

석이나 판별분석 의사결정나무 등의, (Decision Tree)

기법보다 예측력이 우수함을 보였다 인공신경망.

기법은 데이터의 비선형성이 높을 때에도 우수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회귀분석처럼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거나 국부 최대화

문제나 때때로 과도추정으로 인한(Local Maxima)

예측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영.

화의 경우 흥행성적만 고려하면 한쪽으로 매우 치
우친 분포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흥행에. ,

성공하는 영화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의 영화는 흥행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개체
가 속한 그룹을 과도 추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

체수가 적은 그룹에 대한 예측력은 떨어질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harda and Delen (2006)

의 제시한 방법처럼 영화 수입을 이산화 하되 베,
이지안 선택 모형을 사용하여 각 그룹간의 이질성
을 반영을 통한 인공신경망 기법에서 나타나는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베이지안 선택 모형베이지안 선택 모형베이지안 선택 모형베이지안 선택 모형3.

베이지안 선택 모형은 마케팅 분야에서 고객의 선
택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쓰이는 모형으로 이 모형
이 갖는 장점으로 고객의 선호도에 대한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과 추정 모수를 확률분포로 나
타냄으로써 회귀분석의 오차와 같은 불확실성을 줄
일 수 있다는 점이다(Andrews et al. 2002, Solgaard

and Hansen 2003, Suarez et al. 2004).

선택 모형은 효용을 최대화(Utility Maximization)

시키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경제이론에서부터 출발
한다 임의의 소비자 가 대안 에 할당한 랜덤 효. i j

용은 다음 식과 같다.

U ij= V ij+ e ij= XXXX iiii jjjjβ j+ e ij (1)

여기서, V ij는 측정 가능한 변수 에 의한 확정적X

효용 을 말하며(Deterministic) , eij는 측정 불가능한

랜덤 오차를 말한다 이제 소비자 가 대안 를 선. i j

택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pij = Pr(U ij > Uik ) (2)

식 에서 는 모든 선택 대안 중에서 를 제외(2) k J j

한 나머지 대안들을 의미한다 즉 다른 대안들보다. ,

효용이 높다면 그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선택 확률은 로짓 모형이나 프로빗 모형을 통해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 과 같이. (3)

다항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선택 확률을 추정하였
다.

Pi (j| j) =
exp (X ij j )

Σ
k

J

exp (Xij k )

(3)

의 연구에서처럼 흥행 성적Shara and Delen (2006)

을 이산화하여 그룹핑할 경우 이는 순서 를, (Rank)

갖는 이산변수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 ,

형 다항 로짓 모형을 사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모수 베타의 분포를 모호사전분포로 가,

정함으로써 베타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인공신경망은 상용 패키지인 을. NeuroShell

이용하였으며 베이지안 선택 모형은 소프, WinBugs

트웨어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실증분석4.

데이터 수집 및 변수선정데이터 수집 및 변수선정데이터 수집 및 변수선정데이터 수집 및 변수선정4.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년 월부터2005 1

년 월까지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 극장에서 상2006 3

영된 영화 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봉 첫 주170 ,

의 스크린 수 개봉 첫 주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 2 ,

누적 관객 수에 대한 자료는 영화진흥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입장권 통합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영화의 감독 배우 장르 제작사 및 배, , ,

급사 영화 평점 등의 상세정보는 엠파스,

네이버 다음(www.empas.com), (www.naver.com),

등의 포털 사이트와 씨네(www.daum.net) 21

필름 무(www.cine21.co.kr), 2.0 (www.film20.co.kr),

비위크 등의 영화 전(http://www.movieweek.co.kr/)

문 잡지를 통해 각 영화 리뷰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다음과 같다.

영화 속성 관련 변수영화 속성 관련 변수영화 속성 관련 변수영화 속성 관련 변수i)

국적 더미 변수 한국 외화: ( :1, :0)○
감독 배우 이산 변수 상 직전 작품이 만명, : ( : 300○

이상의 흥행성적을 올린 영화,

중 만명 이상 하 만명 이하: 100 , :100 )

장르 더미 변수 드라마 코메디 액션 호러스: ( , , , /○
릴러 멜로로멘스 애니메이션, / , )1)

구전효과 관련 변수구전효과 관련 변수구전효과 관련 변수구전효과 관련 변수ii)

잡지 리뷰 수 대 영화 잡지에 실린 리뷰 수의: 3○
자연로그 값

영화 평점 포털 사이트에 일반인이 영화 기대:○
치에 대해 평가한 점수의 평균 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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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의 자연로그 값)

평가자 수 평점을 매긴 사람의 수:○

경쟁효과 관련 변수경쟁효과 관련 변수경쟁효과 관련 변수경쟁효과 관련 변수iii)

스크린 수 개봉 첫 주 스크린 수의 자연로그:○
값

계절성 전년도 총 관객 수 대비 각 월별 관객:○
수의 비율

경쟁 한 영화의 개봉 당시 전 주에 흥행 순위:○
상위 위안에 든 영화들의 현재 관객5

점유율
배급사 전년도의 각 배급사별 시장 점유율:○

한편 종속변수는 다음 표 과 같은 기준으로 개, 1 5

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영화들을 할당하였다.

표 흥행 성적에 따른 그룹화1.

결과결과결과결과4.2

그림 추정 모수들이 시계열 분포1.

그림 추정 모수들이 자동 상관도2.

모수들의 사후분포 추정에 앞서 번의 반복계10000

산을 통해 그림 과 같이 모수들이(Burning period) 1

정상분포를 보임으로써 수렴성을 확인하였고 그림,

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자기 상관도 또한 낮기 때2

문에 사후분포에서 모수 값들을 샘플링하는데 문제
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또다시 번. 10000

의 반복계산을 통해 표 와 의 결과를 얻었다, 2 3 .

각 그룹 간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수준에
서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와 같다2 .

국적 개봉 주의 경쟁 정도 개봉 첫 주의 스크린, ,

수 및 영화 개봉 전 사전 평가자 수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2) 기대하는 부호,

표 모수의 사후분포평균 및2. 95% HPD

표 그룹 이질성을 고려한 사후분포 추정 결과3.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봉 첫 주의 스크린. ,

수가 영화 흥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경쟁으로 인한 영화 흥행 가능성의 감소,

또한 큼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가자 수 변수가 유. ,

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영화 흥행에 입소문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영화 흥행에 액션 장르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기간 동안.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의 장르는 다양했으나 액션
장르는 적었기 때문이고 영화 태풍 과 같이 큰 기, ‘ ‘

대치에 비해 흥행성과가 미미한 액션 영화들이 많
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표 의 결과는 각 변수들이 영화 흥행에2

미치는 영향력이 모든 그룹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
한 영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룹 간 이질성을 반영한 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추가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과3
같다 베이지안 모형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DIC(Deviation Information Criterion, Spiegelhalter

2002)3) 값 또한 전체 수준 보다 이질성(DIC=286.3)

을 반영한 모형 이 더 작았다 각 모수의(DIC=264.0) .

값은 흥행에 실패한 그룹과의 상대적인 차이를1

나타내며 숫자는 각 그룹을 나타낸다 그룹 간 이.

질성을 반영하지 않은 전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스크린 수와 경쟁 정도를 나타내
는 변수는 그룹과 그룹의 경우 그룹과 차이2 3 1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객 수가 만이. , 300

안되는 영화는 스크린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을 의미한다 이는 반대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

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봉 첫 주의 스크린 수와 기
존 영화와의 경쟁 정도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전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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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그룹 간 차
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있다는 점이
다 표 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그룹의 배우. 3 4

와 그룹의 계절성 및 영화 평점의 변수가 그룹3 1

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의.

경우 영화 흥행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라고 지칭될 수 있는
영화에는 배우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영화 흥행에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 ,

나 백만 관객을 동원하는 데는 계절성이나 영화 평
점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영화 제작사나 배.

급사 입장에서는 이들 그룹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
로 영화 개봉 시기 및 배우 등에 대해서 전략적 선
택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영

화에 대한 수요예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형을 만드는 계산 표본.

과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는 표(Calibration sample)

본 을 랜덤 추출하여 개의 데이터(Holdout sample) 5

셋을 만든 후 예측률 및 오차4)를 계산하여 인공신

경망 모형과 비교하였다 결과는 표 에 나타나 있. 4

는 바와 같이 인공신경망과 선택 모형 모두 예측,

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 데이터 셋의 전. 5

체 평균을 구한 결과 인공신경망이 모형이 선택 모

형보다 근소한 차로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흥행에 성공한 영화 그룹 를 예측하는, (4, 5 )

데에는 베이지안 선택모형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실제 그룹을 정확히 맞히지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근접하게 예측했는지를 알아보는 제곱 합

오차의 계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실.

제로 그룹인 영화를 그룹인 영화가 아니라5 4 2

그룹이나 그룹으로 분류했다면 예측 오차는 그룹1

간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측률은 인공신경망이 앞서나 예측의 근접성까지

고려하면 베이지안 선택 모형이 낫다고 말할 수 있

다 실제로 영화 흥행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 1, 2

룹보다는 그룹에 속할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4, 5

이기 때문에 이들 그룹에 대한 예측 정확도 및 예

측 근접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결론결론결론5.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안 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영
화 흥행을 결정하는 요인 탐색 및 영화 흥행성과를
예측해 보았다 흥행하는 영화일수록 인공신경망.

모형과 비교해 예측력이 더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인공신경망 모형에서는 알 수 없는 각 그룹별 변수
의 유의성 또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

그룹 이질성을 반영한 모형을 통해 전체 수준에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라도 각 그룹 수
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그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

형을 활용하면 영화 제작자나 배급사 극장주는 영,

화 개봉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별 이질성만 고려,

했을 뿐 영화 간 이질성은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확장이 필요하며 요즘 영화. ,

흥행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마케팅에 관
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영화의 마케팅 비
용 등의 변수 추가 및 마케팅 효과와 구전효과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모형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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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영화는 여러 장르에 속할 수 있으므로 더미
변수의 합이 이 되지는 않는다 예 웰컴 투 동막1 . )

골 드라마 액션: ,

2) 베이지안 추정에서 모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
후분포의 평균을 포함하는 95% HPD(High

구간 안에 을 포함하고 있Probability Distribution) 0

는지의 여부로 결정한다 구간이 을 포. 95% HPD 0

함하고 있다는 것은 모수의 값이 즉 무의미한0 ,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굵게 표시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다.

3) DIC = Dhat(−2 log (p (y|θ ))) + 2 * pD(effective

number of parameters)

따라서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의 타당도가 높아,

진다.

4) SSE = Σ
i = 1

N

(True −  Predi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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