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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이 지

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부터 국가 사

회까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모바일 

환경과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확산되

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

황이다. 수년 전에는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구조

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시스템

적 사고방식의 함양을 위하여 공교육에서 소프

트웨어 코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소프트웨어 시장 규

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소프트웨어연

합(The Software Alliance: BSA)의 최근 발표

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정품 소프트웨어 시

장 규모는 약 817억 달러로 2009년 대비 약 

19.8% 증가하였다(BSA, 2016). 그리고 한국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9년 약 8억 3천만 

달러에서 2015년 약 12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약 47.5% 증가하였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상품(digital 

product)이기 때문에 복제가 용이하다는 약점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약점으로 인해 다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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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발생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우

리 주변에 만연한 상태이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청중에

게 물었다. ‘여기 모인 사람 중에 훔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

다.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불법복제 소프트웨

어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요?’ 역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김찬우, 정광호, 

2016)

이러한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며(Curtis, 1994), 손실을 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

여 소프트웨어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소프트웨

어 사용자는 인상된 가격으로 인하여 정품 구

매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높은 가

격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을 기대하게 되어 결

과적으로 사용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만족도

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듯 높은 

가격과 낮은 만족도는 다시 소프트웨어 불법복

제를 유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Peace et al., 2003).

사용자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는 원인과 이러한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

로 분류할 수 있다(최은지 등, 2008). 첫 번째는 

불법복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인지 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미시적 관

점의 접근법이다(노경수 등, 2014). 두 번째는 

거시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이다

(Yang, 2007). 사용자가 어떠한 개인적 인지 프

로세스를 통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인

지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국내에서도 상당수 존재한

다.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바탕으로 거시적으로 국가를 분류하여 

유형별 차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해외에서도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

서 국가를 분류함으로써 유형 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BSA, 세계은행(World 

Bank), OECD 등에서 제공하는 225개국에 대

한 1990 ~ 2015년의 사회, 경제, 기술적 요인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소프트웨

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된 변

수들을 바탕으로 국가들에 대한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화된 국가 

유형 간 사회, 경제, 기술적 요인에 차이가 있는

지 분석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software piracy)는 상

용 소프트웨어를 인가 받지 않고 사용, 복제, 배

포,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Moor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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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illon, 2000).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인가 

받지 않은 복사, 인가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 복

사본의 구매, 1대의 컴퓨터에 대해 허가된 소프

트웨어를 다수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 등까

지 포함된다(Mishra et al., 2007).

2015년 현재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은 약 39%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약 522억 

4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

(BSA, 2016).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35 ~ 45% 사이를 등락

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

의 경우, 2015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약 

35%로 전세계 평균보다는 낮지만 미국(17%), 

일본(18%), 영국(22%), 독일(22%), 캐나다

(24%) 등의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10 

~ 20%p 정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

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을 보이는 반면 인도네시아(84%), 중국(70%), 

러시아(64%), 인도(58%), 브라질(47%) 등의 

BRIIC과 같은 신흥 개발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히 높은 불법복제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INSEAD(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

로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1% 증가하면 전

세계 경제생산이 730억 달러 증가하는 데에 비

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1% 증가하면 

전세계 경제생산은 불과 200억 달러밖에 증가

하지 않아 약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 

면에서도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ROI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ROI의 2.8 ~ 12.5배에 

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제시하였는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 1% 증가에 따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증

가액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1% 증가에 따른 

GDP 증가액의 23.1%에 불과하였으며, 투자수

익률 또한 34.5%에 머물렀다. 국내에서 이루어

진 연구에서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감소하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약 17 

~ 44% 증가하고 약 1조 7천억 원의 추가 생산

이 유발되며 약 5천 700억 ~ 5천 9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190억 원이 넘는 세수 증

가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도영 

등, 2011).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10% 

감소하면 1만 2천 명이 넘는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면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 효과 이외에도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신뢰 회복을 통한 사회

적 자본 축적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다(김

찬우, 정광호, 2016).

소프트웨어 사용자들도 불법복제가 비윤리

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김찬우, 

정광호, 2016).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

고 PC 사용자의 57%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SA, 

2012).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축소하여 응답하는 성향을 고려한다면 실제 불

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더욱 높

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김종기, 전진환, 2007). 소프트웨어는 



｢정보시스템연구｣ 제26권 제4호, 2017년 12월

- 230 -

초기 개발비용은 높지만 이를 복제하는 재생산 

비용은 매우 낮으며, 복제된 소프트웨어는 원본

과 동일한 것이다(전진환, 김종기, 2009; Gopal 

and Sanders, 2000). 이러한 복제의 용이성으로 

인해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이라

는 소프트웨어의 공공재적 특성이 나타난다(김

헌수, 2004; 한윤환, 2010). 소비의 비경합성

(non-rivalry)이란 특정인의 소비 가능성에 타인

의 소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소프트웨어는 복제 비용이 매우 낮아 0에 가깝

기 때문에 타인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소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의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이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재화의 소비에 있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의

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소비

의 비배제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용만 고려한다

면 불법복제를 통한 무임승차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복제가 다른 사람의 

소프트웨어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기 때문

에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2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은지 등, 2008). 첫 번째는 소

프트웨어 사용자가 불법복제를 하게 되는 인지 

프로세스를 파악함으로써 영향 요인을 밝혀내

고자 하는 행위자 관점의 미시적 접근법이며

(김재전, 박경자, 2017; 노경수 등, 2014), 두 번

째는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요인이 소프

트웨어 불법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

명하고자 하는 거시적 관점의 접근법이다

(Yang, 2007).

2.2.1 행위자 관점의 미시적 접근법

행위자 관점의 미시적 접근법은 소프트웨어 

사용자 개인에 초점을 두고 기대효용이론

(expected utility theory),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사회학습이론(theory of social 

learning), 적극적 일반예방이론(positive 

general prevention theory) 등에 기반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과정을 설

명하고자 한다(최은지, 김광용, 2009; Gopal 

and Sanders, 1998; Nill et al., 2010). 소프트웨

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

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범죄심리학적 이론, 행

동예측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다(김중한, 2013).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소득 수준, 성별, 연령, 컴

퓨터 사용 시간 등이 제시되어 왔다. 가구 소득

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다고 검증되었으며(Cheng et al., 1997), 

여성이 남성보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윤리적 행

위를 한다고 밝혀졌다(Leonard and Cronan, 

2001). 또한 젊은 대학생은 나이 든 사람보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Gopal and Sanders, 2000), 컴

퓨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on et al., 2010).

범죄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소

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범죄로 인식하여, 범죄일

반이론, 억제이론, 중화이론 등을 적용하여 왔

다. 범죄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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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소프트

웨어 불법복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그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Higgins et al., 2005). 억제이론

(deterrence theory)에서는 범죄 억제 효과를 위

해서 처벌의 엄격성과 처벌의 확실성이 필요함

을 주장하고 있으며, Peace et al.(2003)은 이 이

론이 소프트에어 불법복제에도 적용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자기합리화의 일종인 중화

기술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에 영향을 미

침을 주장하였다(Siponen et al., 2012).

행동예측이론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사용자 

개인의 인지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

였다. Fishbein and Ajzen이 제시한 합리적 행

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과 

Ajzen의 계획된 행위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BP)은 개인의 인지 프로세스에 대

한 대표적 이론들이다(강주희, 문태수, 2017; 

김중한, 2017; Ajzen, 1991; Davis et al., 1989). 

다양한 연구에서 이 이론들이 제시한 태도, 주

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가 소프트웨어 불

법복제 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고, 새로

운 영향 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

다(김종기, 전진환, 2007; 김중한, 2013; 최은지 

등, 2008; Cronan and Al-Rafee, 2008; Lin et 

al., 1999; Peace et al., 2003; Yoon, 2011)

2.2.2 거시적 환경 요인 규명 접근법

거시적 관점의 접근법에서는 소프트웨어 불

법복제가 소프트웨어 산업 및 국가 경제 전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김도영 

등, 2011; 김헌수, 2004; 유병국, 2010; 

Bardhan, 1997). 또한 환경 요인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

구도 진행되었다(김헌수, 2004; Bagchi et al., 

2006; Yang, 200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제시된 환경 요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

인,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이 적

은 사람들은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능력

이 없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하게 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과 

관련된 요인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

표적으로 1인당 소득,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1인당 GNP, GDP, 1

인당 GDP,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1인당 GNI 등이 제시되었다(Bagchi et 

al., 2006; Shin et al., 2004; Yang, 2007). 이외

에도 무역,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고용, 인력, 해외 직접투

자 등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Ronkainen and Guerrero-Cusumano, 2001; 

Yang, 2007).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적 사회적 요인은 부정부패 또는 투명성을 들 

수 있다(Bagchi et al., 2006).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비난이 적고 이에 대한 단속이 부정부패로 인

해 실효성이 떨어지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암

거래 시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교육

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명한 사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

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 기간과 교육비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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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제시되고 있다(김헌수, 2004; Marron and 

Steel, 2000; Yang, 2007). 또한 수입 소프트웨

어 가격을 상승시켜 사용자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관세 등의 무역 정책

(Bagchi et al., 2006)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 관련 법률의 시행 및 규제의 엄격성과 같

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Ostergard, 2000; 

Swinyard et al., 1990, Yang, 2007)도 소프트웨

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외에

도 집단주의나 위험 감수 성향과 같은 문화적 

요인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gchi et al., 2006).

인터넷 접근성과 같은 IT 기반구조의 수준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인 기술적 요인이다(Bagchi et al., 2006; Shin 

et al., 2004). 인터넷 접근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들은 무료 또는 낮은 가격에 불법복제 소프트

웨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편리해

져서 결국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증가하

게 된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이 낮을수록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는 의

지가 낮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불법복제 소

프트웨어가 많이 제작될수록 이의 사용이 증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Moores and 

Dhillon, 2000).

Ⅲ.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주도(data-driven) 접

근법을 사용하여 전세계 국가들을 분류하고 각 

유형 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BSA, 세계은행, OECD 등에서 제공하는 225개

국에 대한 1990 ~ 2015년의 자료를 수집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각 국가의 자료를 분

석단위(unit of analysis)로 분석을 실행할 것이

기 때문에 별개의 사례(case)로 간주하였으며, 

총 5,846건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다만, 결측치

가 매우 많아 이후의 분석에서 사용되지 못하

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는 기존 문헌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환경 요인

을 중심으로 되도록 많은 변수에 대하여 수집

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프

트웨어 불법복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

게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였

으며 총 127개 변수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

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 규모, 서비스 산업 

규모, 이자율, 무역 지표 등과 관련된 34개 변수

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사회적 요인으로

는 투명성/부정부패, 교육 지표, 지적재산권 지

표, 인구, 성평등 지표 등과 관련된 53개 변수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기술적 요인으로는 IT 

산업 규모, 광대역 인터넷 보급 수준, 유무선 통

신 보급 수준, R&D 규모 등과 관련된 40개 변

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모,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 역시 수집

하였다. 수집된 변수들은 단위와 척도가 상이하

기 때문에 이후 통계 분석에서 가중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Hair et al., 2010). 따라서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각 환경 요인 변수들

을 표준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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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4.1 변수의 통합

수집된 변수가 총 127개로 상당히 많기 때문

에 먼저 유사한 의미의 변수들을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변수들의 

의미에 따라 경제 일반, 경제 규모, 서비스 산

업, 무역, 국가 발전도, 인구, 투명성, 교육, 성

별, 지적재산권, IT 일반, 인터넷, IT 무역, 

R&D의 14개 변수 군으로 분류하였다. 각 변수 

군에 대하여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분석, 항목-전체 상관계수(item- 

to-total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 탐색적 요

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합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서 주성

분분석을 요인 추출 방법으로 이용하였으며 

Varimax 회전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Cronbach's α 계

수 0.7 이상, 항목-전체 상관계수 0.5 이상이면

서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된 변수

들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변수들로 판단하여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표 1>과 같은 25개의 구성개념이 

추출되었다.

연도별 각 국가를 분류하기 위하여 이후에 

수행할 군집분석에서는, 모든 투입 변수의 값이 

존재하는 사례에 대해서만 군집화가 이루어진

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결측치가 적은 구성개념만

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25개의 구성개념 중 값을 가지고 있는 

사례의 수가 3,000개 이상인 구성개념만을 활

용하여 이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포함되는 

구성개념은 이자율, 투명성, 교육률, 경제 규모

(현지 통화), 경제 규모(미국 달러), 경제 성장

률, 1인당 경제 규모, 인플레이션, 서비스 산업 

규모(미국 달러), 서비스 산업 규모(현지 통화), 

무역 규모, IT 보급, 네트워크 사용자 규모, IT 

서비스 수출, 지적재산 사용료의 15개이다. 각 

구성개념의 값은 그 구성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값의 산술평균으로 구하였다.

4.2 군집분석을 통한 국가 분류

투입 변수에 이상치(outlier)가 존재하는 경

우에, 그런 사례가 소수이더라도 군집분석의 결

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Hair et al., 2010). 따

라서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상치에 대한 

검토 및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는 (1) 투입 변수인 15개 구성개념이 모두 표준

화 되어 있으므로, 구성개념의 절대값이 2.5를 

넘는 특성이 8개 이상인 사례와 (2) 각 구성개

념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중심점과의 거

리가 다른 사례보다 월등히 큰 사례를 이상치

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 사례를 

모두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위하여 2단계 접

근법을 적용하였다. 단계 1에서는 군집 수의 결

정을 위해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했으며, 단

계 2에서는 결과의 조정 및 최종 군집 해법의 

특성 파악/검증을 위해서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하나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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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변수 α 계수
항목- 체 
상 계수

사례

이자율 LV01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마진

0.871 0.935

0.990

0.960

4,001

투명성 LV02 부패 통제

정부 효과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 품질

준법

발언과 책임

부정부패 지수

0.974 0.954

0.958

0.765

0.916

0.971

0.831

0.935

3,801

여성의 권리 LV03 아내의 주요 구매 의사결정

아내/남편 공동 주요 구매 의사결정

아내의 최종 의사결정

아내의 최종 일상 구매 의사결정

아내의 최종 고액 구매 의사결정

0.943 0.530

0.859

0.955

0.907

0.983

127

남성 우월 LV04 남편의 주요 구매 의사결정

아내의 최종 의사결정 전무

0.837 0.720

0.720

127

교육률 LV05 유치원 총등록률

초등교육 순등록률

중등교육 총등록률

중등교육 순등록률

고등교육 총등록률

수정 초등학교 순등록률

초등교육 이수율

중등교육 이수율

0.941 0.638

0.788

0.920

0.914

0.679

0.796

0.827

0.862

3,919

교육비 지출 LV06 초등교육 교육비

중등교육 교육비

고등교육 교육비

총교육비

0.843 0.630

0.676

0.502

0.954

1,133

교육비 비율 LV07 GDP 대비 총교육비

1인당 GDP 중 초등학생 교육비

1인당 GDP 중 중고등학생 교육비

0.800 0.760

0.611

0.588

2,305

국가 발전도 LV08 사업 규제 환경

수익 동원 효율성

금융 부문

거시경제 관리

사회적 보호

무역 평가

공공 부문 투명성/책임성/부정부패

0.870 0.768

0.609

0.718

0.579

0.697

0.544

0.611

854

경제 규모(현지 통화) LV09 통화량

GDP(현재 통화)

GDP(기준 통화)

1인당 GNI

0.936 0.846

0.884

0.892

0.787

5,126

<표 1> 변수 통합을 통해 추출된 구성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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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변수 α 계수
항목- 체 
상 계수

사례

경제 규모(미국 달러) LV10 수정 순 국가 수익

GDP

GNI

0.985 0.983

0.937

0.985

5,069

경제 성장률 LV11 GDP 성장률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

0.960 0.934

0.955

0.862

5,030

1인당 경제 규모 LV12 1인당 GDP

1인당 GNI

0.925 0.875

0.875

5,096

인플레이션 LV13 통화량 증가율

인플레이션

0.873 0.775

0.775

5,081

서비스 산업 규모(미국 달러) LV14 상용 서비스 수출

상용 서비스 수입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기준 통화)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현재 통화)

0.794 0.863

0.834

0.977

0.989

4,845

서비스 산업 규모(현지 통화) LV15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기준 통화)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현재 통화)

0.904 0.825

0.825

4,476

무역 비용 LV16 수출 비용

수입 비용

0.968 0.937

0.937

1,837

무역 규모 LV17 첨단기술 수출

제품 수출

제품 수입

0.947 0.869

0.957

0.905

4,396

IT 산업 규모 LV18 인터넷 서버
불법복제 제외 IT 산업 고용
불법복제 포함 IT 산업 고용
불법복제 제외 IT 관련 세수
불법복제 포함 IT 관련 세수
불법복제 제외 IT 지출
불법복제 포함 IT 지출

0.978 0.937
0.799
0.819
0.954
0.953
0.983
0.981

2,616

IT 보급 LV19 100명당 유선 광대역 통신 가입자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1백만명당 인터넷 서버
IT 투자
컴퓨터 사용 가구 비율
IT 산업 경쟁력 지수

0.940 0.834
0.939
0.771
0.940
0.537
0.988
0.767

4,399

네트워크 사용자 규모 LV20 유선 광대역 통신 가입자
유선 전화 가입자
모바일 휴대폰 가입자
인터넷 사용자

0.848 0.848
0.835
0.839
0.950

5,171

IT 서비스 수출 LV21 서비스 수출 중 통신/컴퓨터 비중
서비스 수출 중 IT 서비스 비중

0.787 0.650
0.650

4,046

IT 제품 무역 LV22 전체 제품 중 IT 제품 수출 비중
IT 제품 수출
IT 제품 수입

0.828 0.838
0.527
0.804

2,592

R&D LV23 GDP 대비 R&D 지출
1백만명당 R&D 연구원
1백만명당 R&D 기술자

0.913 0.858
0.881
0.74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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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계층적 군집분석을 위한 유사성 측정은 유클

리디안 제곱 거리(squared Euclidean distance)

를 이용하였으며, Ward의 방법을 채택하여 군

집화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국가

를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군집의 수를 7개 이

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Hair et al., 2010). <표 2>는 계층적 군집분석

에서 도출된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의 마지막 부분이다. 군집화 일정표를 

검토한 결과, 군집의 조합때문에 발생한 군집 

내 이질성을 의미하는 군집화 계수

(agglomeration coefficient)의 변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인 1663 단계에서 군집화를 중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림 1> 참

조). 1663 단계에서 군집화를 중지할 때 군집의 

수는 5개이다.

단계
조합된 군집 군집화 

계수

최  출
군집 단계

다음
단계

군집 1 군집 2 군집 1 군집 2

1653 2592 2754 2619.896 1621 1620 1662
1654 1115 1121 2740.605 1618 1510 1663
1655 20 179 2868.481 1644 1638 1656
1656 20 46 3024.981 1655 1647 1664
1657 300 314 3188.848 1648 1650 1660
1658 2393 2399 3370.892 1630 1607 1667
1659 19 2342 3647.360 1651 1643 1661
1660 186 300 3986.740 1649 1657 1662
1661 19 139 4457.777 1659 1652 1664
1662 186 2592 4942.975 1660 1653 1665
1663 1115 5569 5441.067 1654 1645 1665
1664 19 20 6076.540 1661 1656 1666
1665 186 1115 7470.054 1662 1663 1666
1666 19 186 9596.298 1664 1665 1667
1667 19 2393 12056.431 1666 1658 0

<표 2> 계층  군집화 일정표

구성개념 변수 α 계수
항목- 체 
상 계수

사례

지적재산 LV2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수

법적/정치적 환경

물리적 재산권

0.966 0.888

0.999

0.920

0.855

540

지적재산 사용료 LV25 지적재산 사용 지출액

지적재산 사용 수입액

0.784 0.680

0.680

2,994

<그림 1> 계층  군집분석의 군집화 계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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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 투입된 변수(구성개념)인 경제

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에 대하여 군집 간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3>에 제시한 분산분석 결과와 같이, 

군집분석에 투입된 모든 환경 요인에 대하여 

0.1% 수준에서 군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개념

군집의 평균
F-값

1 2 3 4 5

LV01 -0.038 -0.033 -0.109 -0.144 -0.072 78.418*

LV02 -0.531 -0.216 1.100 0.570 -0.555 644.360*

LV05 -0.785 0.236 0.803 0.490 0.146 592.803*

LV09 -0.111 -0.085 0.055 -0.103 10.678 1058.076*

LV10 -0.212 -0.221 -0.121 1.928 -0.039 1007.973*

LV11 0.134 0.184 -0.063 0.320 0.344 13.212*

LV12 -0.477 -0.327 0.862 1.022 -0.380 466.178*

LV13 -0.058 -0.055 -0.081 -0.077 -0.064 21.499*

LV14 -0.185 -0.184 0.119 4.681 -0.020 637.467*

LV15 -0.109 -0.085 0.009 -0.061 11.369 1740.649*

LV17 -0.228 -0.224 -0.108 1.096 -0.153 706.131*

LV19 -0.491 -0.436 0.403 0.708 -0.562 281.975*

LV20 -0.098 -0.153 -0.031 4.719 0.713 641.995*

LV21 0.567 -0.529 -0.127 0.646 0.520 125.488*

LV25 -0.253 -0.251 -0.124 1.363 -0.214 347.374*

사례 수 441 680 509 28 10

<표 3> 계층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에

한 분산분석

* : p < 0.001

4.2.2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위해서 군집의 수를 계

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로 설정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군집 중

심(initial cluster seed)은 계층적 군집분석의 결

과에서 제시된 각 군집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출된 5개의 군집 

간에 모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요인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표 5>의 군집 간 거리를 보면, 군집 5가 

다른 군집들과 가장 상이한 군집으로 나타났으

며, 군집 4도 다른 군집들과 상당히 차이를 보

이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 1, 군집 2, 군집 

3은 상대적으로 유사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구성
개념

군집의 평균
F-값

1 2 3 4 5

LV01 -0.028 -0.050 -0.125 -0.146 -0.072 74.169*

LV02 -0.645 0.050 1.394 0.655 -0.555 732.547*

LV05 -0.822 0.383 0.900 0.557 0.146 755.110*

LV09 -0.121 -0.082 0.152 -0.103 10.678 1084.480*

LV10 -0.215 -0.216 -0.063 2.031 -0.039 1167.542*

LV11 0.142 0.123 -0.051 0.237 0.344 5.929*

LV12 -0.553 -0.186 1.345 1.136 -0.380 993.165*

LV13 -0.057 -0.061 -0.081 -0.078 -0.064 12.437*

LV14 -0.192 -0.171 0.288 4.978 -0.020 786.756*

LV15 -0.113 -0.087 0.081 -0.058 11.369 1770.273*

LV17 -0.228 -0.219 -0.044 1.118 -0.153 760.845*

LV19 -0.588 -0.286 0.671 0.792 -0.562 393.048*

LV20 -0.106 -0.139 0.039 4.789 0.713 581.227*

LV21 0.447 -0.522 0.191 0.647 0.520 123.147*

LV25 -0.254 -0.249 -0.048 1.474 -0.214 435.181*

사례 수 469 849 314 26 10

<표 4> K-평균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에 

한 분산분석

* : p < 0.001

군집 1 2 3 4

2 1.762
3 3.589 2.509
4 8.303 8.081 7.329
5 15.818 15.795 15.746 17.406

<표 5> K-평균 군집분석에서 도출된 군집 간 

거리

4.3 군집의 특성 분석

각 군집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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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의 평균을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군집 1은 경제 규모, 서비스 산업 규모, 무역 

규모 등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자

율과 인플레이션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

다. 투명성과 교육률 및 지적재산 사용료는 가

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IT 보급이나 네트워

크 사용도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형적

인 후진국의 모습으로,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우간다, 카메룬, 파키스탄 등이 군집 

1에 속한다.

군집 2는 시장 규모, 서비스 산업 규모, 무역 

규모 등의 면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

제 성장률도 그다지 높지 않다. 투명성과 교육

률에서는 중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IT 보

급, 네트워크 사용, IT 서비스 수출 모두 음수 

값을 기록하여 IT 환경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으로 

판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지아, 자메

이카,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이 군집 2에 속하

며, 2001년까지의 한국도 이 군집에 포함된다.

군집 3은 경제 규모, 서비스 산업 규모, 무역 

규모가 상위권이며, 특히 1인당 경제 규모가 1

위이다. 이자율과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이 

모두 최하위권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제 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투명성과 교육률도 1위이며, 

지적재산 사용료도 상위권이다. IT 보급, 네트

워크 사용자 규모, IT 서비스 수출도 모두 양수 

값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발전된 IT 환경을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집 3은 전형적

인 선진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홍콩 등이 이 군집으로 분

류된다. 2002년 이후의 한국도 군집 3에 속한

다.

<그림 2> 군집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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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4는 자국 화폐 단위의 경제 규모는 그다

지 크지 않으나 미국 달러 단위의 경제 규모에

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비스 

산업 규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전반

적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동시에 화폐 가치는 높

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1인당 경제 규모가 1위

인 것과 인플레이션이 가장 적은 것에서도 같은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이자율도 가장 낮지만, 

경제 성장률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투명성

과 교육률도 상위권이며, 지적재산 사용료는 가

장 높다. IT 보급, 네트워크 사용자 규모, IT 서

비스 수출도 모두 1위로 IT 환경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군집은 대규모 시장을 갖

춘 강대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미국, 2011년 

이후의 인도, 2007년 이후의 중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군집 5는 자국 화폐 단위의 경제 규모와 서비

스 산업 규모가 독보적 1위이나 미국 달러 단위

의 경제 규모와 서비스 산업 규모는 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화폐 

가치가 매우 낮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되며, 미

국 달러 단위의 경제 규모와 서비스 산업 규모

도 중위권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경제 성장률이 1위로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1인당 경제 규모는 하위권으로 

현재는 그다지 발전한 경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투명성과 지적재산 사용료도 최하위

권으로 사회적 환경도 그다지 발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네트워크 사용자 규모와 IT 서비스 수

출은 상위권이나 IT 보급은 상당히 떨어지는 상

황이다. 군집 5에 속하는 국가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는 있어 미래 발전 가능성

이 있으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현재

는 그다지 발달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이 군집에 해당된다.

국가에 따라서는 시일이 흘러감에 따라 소속 

군집이 변화하기도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한국은 2000년대 초에 군집 2의 개발도상국

에서 군집 3의 선진국으로 진입했으며, 인도와 

중국은 각각 2010년대와 2000년대 중반에 군집 

1의 후진국에서 군집 4의 강대국으로 이동했다. 

이 외에도 태국과 파라과이는 각각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에 군집 1에서 군집 2로 

이동했으며, 러시아는 2012년까지 군집 2의 개

발도상국으로 분류되다가 2013년부터 군집 3

의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도별 국가를 거시적 관

점에서 분류하여 유형 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

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출된 군집 간에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모, 정품 소프

트웨어 시장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들 세 변수가 서로 관련성을 가지

고 있으므로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

시하였다. <표 6>과 같이 Wilks' λ에 의한 다변

량 F 값은 252.956으로 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종속변수에 

대한 단일변량 F 값도 각각 376.274, 461.511, 

267.238로 모두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군집 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각 군집 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

제율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군집 4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모가 가

장 크지만, 이는 군집 4의 전반적 시장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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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군집 4의 정품 소프

트웨어 시장 규모가 다른 군집의 10배가 넘는 

것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선진

국 및 강대국인 군집 3과 군집 4의 불법복제율

이 다른 군집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군집에 속하는 국가들이 성숙한 시장

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군집 1, 

군집 2, 군집 5는 60%가 넘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보였으며, 특히 군집 5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모가 이 군집들 중 가장 커서 시급

종속변수 군집 군집의 평균 다변량 F-값 단일변량 F-값 p-값

252.956 0.00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1

2

3

4

5

78.433

66.283

37.822

39.870

85.667

376.274 0.00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규모 1

2

3

4

5

271.149

163.883

531.581

6374.049

767.333

461.511 0.000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1

2

3

4

5

69.923

91.145

1062.324

16653.307

129.388

267.238 0.000

<표 6> 군집 간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그림 3> 군집 별 소 트웨어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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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 요인을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를 분류하여 유형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BSA, 세계은행, OECD 등에

서 제공하는 225개국에 대한 1990 ~ 2015년의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 자료를 수집하였

다. Cronbach's α 분석, 항목-전체 상관계수 분

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변수들을 

통합하여 15개의 구성개념을 도출해 군집분석

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2단계 접근법을 적

용하여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5개로 결정하였

고, 2단계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 국가들을 분류하였다. 도출된 군집 간에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환경 요인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프트웨어 불법복

제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5.1 연구의 공헌점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의 환경 요인을 바탕

으로 전세계 22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였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기존 연구에

서는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불법복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에 그

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연도별 국가를 분류한 것이

다. 연도별 국가 분류를 통하여 각 유형의 특성

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향

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유

형 별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주도 접근법을 사용하

였다. 이를 위하여 BSA, 세계은행, OECD 등에

서 제공하는 현실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

용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활용함

으로써 응답자의 인지 및 응답 오류의 가능성

이 존재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같

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실

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현실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각 국가

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설문조사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다양한 

거시적 관점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

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들 환경 요인들은 경제

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은 분야의 

환경 요인들을 포함시켰으며, 또한 BSA, 세계

은행, OECD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최

대한 많이 수집하였다. 이로 인해 보다 높은 설

명력의 현실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5.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데이터 주도 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분석을 할 수는 있었지만, 분석 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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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론적 근거가 약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

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 이용한 환경 변수 및 

구성개념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나 소프

트웨어 불법복제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

학적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는 군집분석에 사용할 환경 변수 및 구성개념

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225개국에 대한 1990 ~ 2015년의 127

개 변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총 

5,846개의 사례를 수집하였지만 결측치가 매우 

많아 이후 분석에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다. 실제로 K-평균 군집분석으로 군

집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1,668개에 불과하였

다. 결측치로 인한 이러한 사례의 누락은 분석

에 사용된 자료의 대표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결측치로 인해 군집분석에 사용

되지 못한 사례가 매우 많다는 사실은, 현실 자

료를 이용함으로써 각 국가의 실제 상황을 그

대로 반영할 수 있었다는 본 연구의 의의를 일

부 퇴색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보다 면밀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결측치

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각 국가의 자료를 분

석단위로 하여 횡단적(cross-sectional)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동일 국가

에 대한 연도별 자료는 횡단적 자료가 아니라 

시계열(time-series) 자료이다. 따라서 연도별 

자료 간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전 년도 

자료가 이후 년도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분석을 실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실시

하여 이러한 영향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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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untry Clustering Based on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on Software Piracy

Suh, Bomil․Shim, Junho

Purpose:

As the importance of software has been emphasized recently, the size of the software market 

is continuously expanding.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market i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software piracy. In this study, we try to classif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ased on the macro 

environmental factors, which influence software piracy. We also try to identify the differences in 

software piracy for each classified type.

Design/methodology/approach:

The data-driven approach is used in this study. From the BSA, the World Bank, and the OECD, 

we collect data from 1990 to 2015 for 127 environmental variables of 225 countries. Cronbach's 

α analysis, item-to-total correlation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derive 15 constructs 

from the data. We apply two-step approach to cluster analysis. The number of clusters is determined 

to be 5 b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t the first step, and the countries are classified by the 

K-means clustering at the second step. We conduct ANOVA and MANOVA in order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and software piracy among derived clusters.

Findings:

The five clusters are identified as under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world powers, and developing country with large marke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nvironmental factors among the clusters. In addition,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ftware piracy rate, pirated value, and legal software sales among the 

clusters.

Keyword: Software Piracy, Classification of Countries, Economic Factors, Social Factors, 

Technical Factors, Data-Drive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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