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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처벌억

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

이,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억제가 범죄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31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로 나누어 각각 상황행위이론의 논

의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

기통제력이, 그리고 도덕규칙이 높지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을 지지

하지 못했고 상호작용효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로드의 경우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리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상황행위이론과 반대로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처벌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주제어 : 디지털저작권침해, 다운로드와 업로드, 상황행위이론, 자기통제력, 처벌억제

Abstract  This study test a situational action theory for explaining online download and upload digital 

piracy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unishment. Then it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environments and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unishment in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environments. Using 

data from 317 college students in Seoul, In case of down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perceived 

punishment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on it. In case of up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but increase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while perceived punishment controls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Key Words : Digital piracy, Download and Upload behavior, Situational action theory, Self-Contro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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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용자들은 디지털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환경에서는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복제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웹하드, P2P에서 

뿐만 아니라 SNS나 모바일 메신저상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저작권침해는 생산과 고용의 감소 등 

사회차원의 경제적 손실 이외에 무엇보다 창작자에게 손

실을 유발하고 창작의지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저

작권침해의 그 원인 및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논하

는 것은 주요 연구주제가 된다.

여기서는 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상황행위이론

(Situational Action Theory)에서 언급하는 주요 범죄

통제에 관한 논의들을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상황행위이론은 통합이론으로 다소 복잡하

지만 그 원인 및 통제요인 등 여러 요인들을 포함하고 더

구나 원인들의 작용을 통제요인들이 어떻게 통제하는지

의 조절효과를 다뤄 대책제시에 유용하다[1]. 그럼에도 

외국연구들에서조차 이 논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여 좀 

더 체계적인 검증을 요하는데, 상황행위이론에서 주장하

는 범죄통제요인의 작용에 주목하여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 설명에 적용한다. 상황행위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

차원에서의 도덕요인을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루며 아울

러 그 주요 통제요인으로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에 주목

하여 내적 통제로는 자기통제력, 그리고 외적 통제로는 

공식처벌을 제시하는데 그 논의를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저작권침해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다운로드 행위는 누군가

로부터 저작물을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전달받거나 사이

트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내려받는 행위를, 그리고 업로드 

행위란 자신이 얻은 저작물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업

로드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

면 대부분 불법다운로드 행위에 주목해 왔는데, 여기서는 

이 두 행위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상황행위이론을 적용해

보고 비교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아직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상

황행위이론을 소개하고 이 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

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와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려고 하며 그 작용에서 과연 다운로드 행위와 업

로드 행위에서 차이가 있을지를 검증하며 그렇다면 그 

함의는 무엇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상황행위이론과 경험연구들

상황행위이론은 범죄설명의 통합이론으로서 개인요인

과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함에 있어 개인차원의 범죄경향

성으로 동기와 환경차원의 범죄환경노출로서 주변 기회

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1]. 그런데 이 이론

에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범죄동기 및 기회상황에서 개인

의 지각과 선택과정이 중요하고 도덕적 필터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도덕적 필터는 

개인차원으로는 개인의 도덕성이, 환경차원에서는 도덕

규칙 환경이 중요하여, 즉 개인의 동기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적절한 행위인지를 

지각하고 범죄선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도덕성

이나 도덕규칙의 환경이 도덕적 필터로 작동하며 그것이 

부족할 때 범죄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도덕성은 

행위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옳고 그름의 판단 의식, 도덕

규칙 환경은 그러한 구성원들을 둘러싼 사회의 도덕환경

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범죄동기

나 기회보다도 개인의 도덕성이나 도덕규칙 환경요인이 

범죄설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상황행위이론에서는 범죄동기와 기회, 도덕적 

필터의 작용 말고도 범죄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통제 메

카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통제 메카니즘은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

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갈등을 겪게 될 때 작동한다고 보

았다. 즉 통제 측면은 개인과 환경간의 도덕의 갈등상황

에서 작동하는데,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

한 환경일 때는 개인의 내적 자기통제력이, 도덕규칙 환

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은 낮을 때는 외적인 공식처

벌의 억제력이 범죄통제에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와 달리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의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 자기통제력이 통제요인으로 작

동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그 결과를 지지하지 

않은 연구도 있었지만[2,3],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도덕

성이 낮을 때 자기통제력이 범죄에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4,5]. 그런데 상황행위이론에서는 개인의 도덕

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낮은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범

죄통제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듯이 낮은 도덕성에

서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이 높거나 법위반친구와의 차별

접촉 환경과 같은 낮은 도덕규칙 환경에서 자기통제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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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주요 통제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다 정확하게는 그 갈등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의 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6,7]. 

또한 상황행위이론에서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

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의 억제력이 범죄에 중요하

다고 보았지만 그와 같은 갈등상황에서 처벌의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대신 낮은 도덕성에처벌의 억

제력을 살펴본 연구에서 그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8], 처벌의 억제력은 도덕성이 낮

은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9,10] 

어느 정도 상황행위이론과 부합한다. 하지만 이 또한 개

인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의 갈등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2.2 디지털 저작권침해에서 기존 연구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

해 행위에 적용하기로 한다.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상황행위이론을 적용했던 기존 연구는 아

직 발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상황행위이론에서 다루는 

도덕성, 도덕규칙 환경으로서 저작권 침해자와의 차별접

촉,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를 각기 요인으로 하여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 적용한 연구들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이 적용되고 지지

를 받아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보면 개인의 저작

권침해에 대해 갖는 도덕태도가 저작권침해 행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11,12], 국내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주요 요인이 된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13,14]. 

또한 저작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접촉은 저작

권침해에 또 다른 주요 요인이 된다. 그 친구들과 접촉할

수록 저작권침해 행위를 학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다운로드 중심의 연구에서 친구와

의 차별접촉이 중요한 환경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

고[15,16,], 국내에서도 차별접촉이 주요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17]. 그 외 업로드의 경우도 주위의 규범이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8].

기존 연구에서는 상황행위이론을 저작권침해 행위에 

적용한 바 없어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의 갈등

에서 자기통제력의 통제력을 다룬 연구는 없지만 자기통

제력은 저작권침해 행위에서 주요 설명요인으로 다뤄지

고 있다[19]. 즉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침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행위이론의 논의와 유사하게 

사회학습요인들의 작용을 자기통제력이 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6,17,20]. 이 결과는 저작권침해 친구들과 

접촉하거나 호의적 태도를 갖는 사람이 그 침해 가능성

은 높지만 자기통제력이 높을 때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

을 제시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서 처벌의 억제효과

를 다룬 연구를 보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어 처벌의 

인식이 높을수록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지

만[21], 그 영향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제시된다

[11,13,17].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

드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상황행위이론을 적용하기로 하

며 통제요인의 작용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다. 상황행위이

론에 따르면 통제 메카니즘은 개인의 도덕성과 도덕규칙 

환경의 도덕적 필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갈등을 겪게 

될 때 작동한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이, 도덕규칙 환

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은 낮을 때는 공식처벌의 억

제력이 침해행위에 통제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기

로 한다. 

기존의 상황행위이론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와 달리 보

다 최근에는 개인 도덕성과 도덕규칙간의 갈등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도덕

성이 높고 도덕규칙이 낮은 상황에서보다는 도덕성도 낮

고 도덕규칙이 낮거나 혹은 도덕성은 낮지만 도덕규칙이 

높은 상황에서 자기통제력이 폭력행위를 통제한다는 결

과를 제시해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는 못했다[22]. 또

한 국내 연구에서 상황행위이론을 사이버범죄에 적용하

는 연구에서는 그러한 갈등상황을 고려하여 자기통제력

과 처벌억제가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상황

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고 개인의 도덕성도 낮고 도덕

규칙 환경도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가 모

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했

다.[23].

이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상황행위이론의 주장을 디지

털 저작권침해 행위에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의 

도덕성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태도로, 그리고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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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환경은 저작권침해를 경험한 친한 친구와의 차별접

촉을 다루기로 하며,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대로 자기통제

와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

시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인의 

도덕성은 높지만 주위 침해경험 친구와 

차별접촉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통제력이 

높을 때 침해행위를 덜 하게 되는가?

연구문제 2: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서 주위의 침해

경험 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낮지만 도덕성

이 낮은 사람에게 처벌억제가 높을 때 침

해행위를 덜 하게 되는가?

아울러 기존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집중하였지만 이 연구에

서는 다운로드 행위 뿐만 아니라 업로드하는 행위를 포

함하여 두 행위를 비교하며 다루기로 한다. 저작권침해 

다운로드나 업로드 모두에서 그 행동에 대한 도덕태도나 

주위 침해친구들과의 접촉은 모두 주요 설명요인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본다[15,17,18]. 그렇지만 통제요인으로서 

자기통제력이나 공식처벌의 작용은 다운로드보다는 상대

적으로 심각한 행위로서 업로드의 경우에서 더 클 것으

로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식되는 다운로

드의 경우는 반드시 자기통제력이 낮아야 행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통제력이 높아도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하면 행할 수 있으며 또 업로드보다는 다소 사소해 공식

처벌이 작동하는 경우도 적어 그 통제효과가 낮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대신 더 심각한 행위로서 업로드의 경우 

자기통제력과 공식처벌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연구문제 3: 위의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의 조절효과

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경우 차이가 

존재하는가?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6개 대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성과 학년을 할당하여 50여명 내외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9년 5월 2주간에 걸쳐 실시했으

며 불성실한 응답 1건을 제외한 317명을 최종적인 연구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

드와 업로드 행위는 각각 질문했는데, 다운로드 행위는 

지난 1년간 스마트폰이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음악·

영화·방송·출판·만화·게임·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콘텐

츠를 P2P, 웹하드, 토렌트, 포털/게시판 등에서 무단으로 

내려 받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업로드 행위는 위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경험을 알기 위해, 1년간의 횟수로 질문하기보다는 

기존 일탈행위 연구들의 측정에 의거하여[11,23] 일정 

범위를 주기 위해 각각 ‘없다’, ‘1년에 한번’, ‘1년에 2-3

번’,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1회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

였고 0-4점을 부여하였다.

저작권침해에서의 친구와의 차별접촉은 주위 찬구중

에서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저작권침해 경험이 있는지

를 다운로드와 업로드에 각각 “내 친한 친구 중에 불법 

다운로드를 한 친구가 있다”와 “내 친한 친구 중에 불법 

업로드를 한 친구가 있다”를 질문하고 그 친구 빈도수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척도에 따라

[7,17,23] ‘없다’, ‘1명’, ‘2-3명’, ‘4-9명’, ‘10명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0-4점을 부여하였다.

저작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태도로서의 도덕성은 다운

로드와 업로드에서 각각 질문했는데, 다운로드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용인

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작자의 허락이 없

이 저작물을 다운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의 세 

문항을(alpha=.793), 업로드의 경우는 위의 업로드에 해

당하는 세 문항을(alpha=.760) 사용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척

도에 응답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역으로 부호화한 후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은 Grasmick와 

동료들의 연구에 의거하여 충동성, 위험추구성, 단순작업

추구성, 활동성, 이기성, 화기질의 여섯 특성을 중심으로 

네 문항씩 사용한 24문항의 척도 중에서 대표적 문항 한 

문항씩을 선별하여 질문하였다[24]. 충동성의 경우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를 사용

했는데 이처럼 총 여섯 문항을 질문하였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역으로 부호화한 후 합

산하였다(alpha=.663). 일부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여

섯 특성별로 변인화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하나의 요인으

로 사용되고 또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

을 때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여기서는 하나의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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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기로 한다.  

처벌억제는 처벌의 확실성에 대한 인지도를 중심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각각 “내가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없

이 다운로드를 한다면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것 같다”와 

“내가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를 한다면 발각

되어 처벌을 받을 것 같다”의 각 한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을 사용했다. 성별은 남성을 더미변수

로, 연령은 만으로 나이를 질문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SPSS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함에 있어 저작권침해에 대한 도덕적 태도로서의 도덕성

을 평균을 중심으로 상과 하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서 

침해친구와의 차별접촉과 통제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상황행위이론을 검증하려고 한다. 상황행

위이론대로라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

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도덕성

의 상일 때와 하일 때를 구분해서 보면, 도덕성이 하일때

보다 도덕성이 상일 때 차별접촉과 자기통제력과의 상호

작용효과가 유의미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차별접촉이 높

을 때 자기통제가 통제작용이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

호작용효과의 부호는 (-)방향일 것이라 예측한다. 그리고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 공식

처벌의 억제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도덕성이 상일때보

다 도덕성이 하일 때 차별접촉과 처벌억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할 것이고, 도덕규칙이 높은 경우 즉 차별

접촉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통제작용을 할 것이라는 점에

서 그 상호작용효과 부호는 (+)방향일 것이라 예측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효과의 검증에서 발생하는 다

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차감법을 이용하여 

두 요인들에서 각각 평균값을 차감한 후 곱하여 상호작

용효과를 살펴보았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317명 중 남성은 138명

(43.5%) 여성은 179명(56.3%)이었고, 본 연구의 연령은 

18세-30세의 범위에서 평균이 21.593이었다. 

본 연구의 도덕요인으로 도덕성은 3-15범위에서 다운

로드에서는 평균값이 11.164, 업로드는 12.366으로 업

로드에서 약간 높았다. 도덕규칙 환경으로 침해경험 친구

와의 차별접촉은 0-4범위에서 다운로드에서는 평균값이 

1.946, 업로드는 0.469로 다운로드 침해경험 친구의 점

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에서 통제요인으로 사용할 자기

통제력은 6-30범위에서 평균값이 20.284였고, 처벌억제

는 1-5범위에서 다운로드에서는 평균값이 3.205, 업로

드는 3.429로 업로드에서의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구

의 종속변인으로 저작권침해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를 

보면 0-4범위에서 다운로드 행위는 평균값이 1.429, 업

로드는 .349로 낮은 것을 제시했다.

dependent variable

download behavior

morality(hign) morality(low)

independent variable b β b β

male .229 .096 .323 .128

age .011 .022 -.015 -.025

peers .386*** .451 .397*** .407

self-control .013 .047 -.029 -.079

peers x self-control .013 .073 -.004 -.015

R-square .244 .220

F-value 9.347*** 8.900***

* p<.05; ** p<.01; ***p<001

Table 2-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Download Behavior

본 연구문제로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를 저작권침해 

다운로드 행위에 검증함에 있어서 도덕성은 높지만 침해

친구와 차별접촉이 높은 사람에게서 자기통제력이 통제

n % mean sd range

sex
male 138 43.5

female 179 56.3

age 21.593 2.186 18-30

peers
(download)

1.946 1.375 0-4

peers
(upload)

0.469 .955 0-4

morality

(download)
11.164 2.411 3-15

morality

(upload)
12.366 2.332 3-15

self-control 20.284 3.820 6-30

punishment
(download)

3.205 1.122 1-5

punishment
(upload)

3.429 1.352 1-5

download
behavior

1.429 1.277 0-4

upload

behavior
0.349 0.869 0-4

Table 1. Descrip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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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표 2-1>에서와 같다. 

이 분석결과 도덕성의 (상)인 경우와 (하)인 경우로 나누

었을 때 도덕성 (상)에서 차별접촉과 자기통제력간의 상

호작용효과의 결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데, 차별접촉의 

독립효과는 p<.001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자

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에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상황행위이론

을 지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도덕성이 (하)일때도 마찬가

지로 유의미하지 않아 어떤 경우에도 자기통제력은 통제

작용을 못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저작권침해 다운로드 행위에 검증

함에 있어서 도덕규칙이 높아 차별접촉이 낮지만 도덕성

이 낮은 사람에게서 처벌억제가 통제작용을 하게 되는지

를 살펴보면 <표 2-2>에 제시된다. 이는 도덕성이 (하)일 

때 차별접촉과 처벌억제간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를 통

해 검증할 수 있는데, 차별접촉의 독립효과는 p<.001수

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처벌억제는 독립적으로

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에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미하지 않아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고 도

덕성이 (상)일때도 그 결과가 같았다.

dependent variable

download behavior

morality(high) morality(low)

indepent variable b β b β

male .244 .102 .337** .133

age .011 .022 -.017 -.028

peers .394*** .460 .402*** .413

punishment .003 .003 .048 .041

peers x punishment -.046 -.070 .016 .020

R-square .245 .215

F-value 9.404*** 8.656***

* p<.05; ** p<.01; ***p<001

Table 2-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ng 

Effect of Punishment in Download Behavior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를 저작권침해 업로드 행

위에 검증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통제력의 통제효과를 보

면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덕성이 (상)일 때의 

결과를 보면 차별접촉의 독립효과는 p<.001수준에서 정

(+)적으로 유의미했고,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가 p<.001수준

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그 

부호가 부(-)적일 것을 예측했으나 그 반대의 결과를 제

시했는데 이는 도덕성이 높지만 침해경험이 있는 친구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오히려 자기통제력이 높을 때 더 업

로드 행위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도덕성이 (하)일 때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dependent variable

upload behavior

morality(high) morality(low)

indepent variable b β b β

male .023 .015 .228 .124

age -.032 -.080 -.019 -.051

peers .387*** .397 .457*** .525

self-control -.012 -.066 -.023 -.083

peers x self-control 054*** .292 -.004 -.019

R-square .233 .326

F-value 8.343*** 14.775***

* p<.05; ** p<.01; ***p<001

Table 3-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Upload Behavior

dependent variable

upload behavior

morality(high) morality(low)

independent variable b β b β

male .040 .025 .239 .130

age -.031 -.078 -.022 -.058

peers .388*** .397 496*** .569

punishment -.088* .173 .026 .033

peers x punishment -.188*** -.290 .074 .102

R-square .228 .330

F-value 3.892*** 15.091***

* p<.05; ** p<.01; ***p<001

Table 3-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ng 

Effect of Punishment in Upload Behavior

저작권침해 업로드 행위에서 <표 3-2>의 도덕성이 

(하)일 때의 결과를 보면 차별접촉의 독립효과는 p<.0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처벌억제는 독립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가운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아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다. 그대

신 도덕성이 (상)일 때의 결과를 보면 차별접촉의 독립효

과는 p<.001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처벌억제

도 독립적으로도 p<.05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했으

며,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도 p<.001수준에서 부(-)적

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상황행위이론과 달리 업로드를 해

서는 안된다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침해친구와 차별접

촉을 할 경우 처벌은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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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는 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설명 및 대

책 마련의 일환으로 상황행위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

통제와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을 서울시 대학생을 대상으

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의 경우로 나누어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저작권침해 

경험 친구와의 차별접촉과 통제요인들(자기통제와 처벌억

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상황행위이론

의 논의를 검증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

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

력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또 도덕규칙이 높지

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아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업로드

의 경우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발견했는

데 그렇지만 그 결과가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랐다. 분석결

과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차별접촉이 높은) 경

우에서 자기통제력은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업

로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도덕성은 낮지만 도덕규칙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도덕성

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차별접촉이 높은) 경우에서 처

벌억제가 통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다. 

본 연구결과 저작권침해 다운로드의 경우나 업로드의 

경우 모두에서는 침해경험 친구와의 차별접촉이 매우 중

요한 설명요인인 것을 제시했다. 즉 저작권침해는 여러 

콘텐츠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만큼 친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영향력은 개인

의 도덕성이 높건 낮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

때 다운로드의 경우는 그러한 차별접촉의 영향을 자기통

제력도 처벌억제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했다. 다운

로드처럼 디지털 콘텐츠사용자들에게 어느 정도 통용되

는 행위의 경우는 그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는 인식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내적 통제력

(자기통제력)도 또 공식기관의 엄중한 처벌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경우 본 분석결과에서 제

시하지 않았지만 차별접촉의 영향을 도덕성과 같은 개인

의 도덕요인이 그 통제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그들에게

는 교육이나 홍보 등의 대처방안이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행위라 볼 수 있는 업로드의 경우

는 자기통제력이나 공식처벌이 작동할 가능성은 더 큰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업로드에서 특히나 처벌억

제의 작용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그렇

지만 그 통제효과는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가 아니라 

도덕성이 높을 때 나타났다. 즉 이 결과는 그 행위가 나

쁘다고 생각하지만 주위에 침해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

의 영향을 처벌억제가 통제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 행

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도덕성이 낮은 사람에게 

침해친구의 영향을 처벌억제는 통제하지 못했다. 이는 도

덕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처벌이외의 다른 대책이 필요하

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업로드에서 자기통제력의 작용의 경우 도덕성

이 낮은 사람에게 침해친구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것이 나쁜 행위라고 생각하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 있

는 경우에서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높을 때 침해행위를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업로드 침해를 한다는 것을 제시

했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행위자가 합리적 판단에서 

친구의 지지 등을 얻기 위해 침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도덕성이 높을 때 침해친구의 영향을 처벌

이 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합리적 판단이 작동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처벌 여하에 따라 행동이 달라

진다는 것은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운로드와 달리 업로드의 경우는 친구의 영향에서 합리

적 판단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이론으로 각광을 받는 상황행위이론은 제대로 엄

밀히 검증할 때 그 지지도가 약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도덕요인간의 갈등상황이 아니라 개인 도덕성도 낮고 도

덕규칙도 낮은 상황에서 통제요인들이 작동할 것이라 볼 

수도 있으며, 이처럼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의 그 유용

성에도 불구하고 대안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는 데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실질적 대책에서도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같은 침해행위는 그 경중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상황행위이론

을 저작권침해의 예로 일반화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유형에 이 이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 이론검증을 위해서는 표본수도 어느 정도 확

보하고 변인측정의 세심함, 그리고 좀 더 간결한 분석방

법 등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저작권침해 행위를 설명하

기 위한 또 다른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실제 대

책측면에서도 저작권침해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데 향

후 그러한 확대된 연구와 검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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