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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This study is intend to examine how the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on online music source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goods of the music industry is influenced according to the involvement and affect 
intensity. The music industry has emerged that several problems during the growing online music source 
center. Especially the change of the purchase intention following the plagiarism suspicion of the music 
goods to buy was measured intensively. For this propose, this study set consumer characteristics like the 
involvement and affect intensity were independent variable, purchase intention was 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it set flow to music was mediating variable and plagiarism suspicion was moderating variable 
to measure.  As a result, higher level of the involvement,  higher level of flow to the music. Affect 
intensity hypotheses is not valued. The plagiarism suspicion appeared to have the moderating effect to 
the flow and purchase intention(involvement → flow → purchase intention). The standard and tool to 
apprehend how the music goods purchase intention changes and to judge exactly whether they were 
plagiar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music industry should be arranged through this study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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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음악 산업은 과거 음반 중심 구조에서 온라

인 음악 산업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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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CD나 DVD와 같은 매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들이 유통되었으며, 

90년대 후반 웹의 등장으로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로 성장했다.

따라서 음악상품 소비 트렌드는 음반 중심에서 

온라인 음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1]. 

이는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유무선 인터넷 기

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라인 음원 중심으로 음악시장이 변화,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이면에는 문제점들이 존재

한다. 유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디바이

스의 확산은 음악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지

만, 소비자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도 다양한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표절의혹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 51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수상

한 그녀’의 OST(Original Sound Track)가 음악상을 

수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수상한 그녀’의 

OST에 포함된 ‘한번 더’라는 곡이 표절의혹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제에서 음악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음악의 표절의혹에 관한 해결책은 

‘저작권침해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으로 표절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실정이다. 하지만 소송의 특성상 판단을 위해 소요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소

송중인 사건과 관련된 음악들은 대중들에게 ‘표

절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된다. 특히 

SNS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수단으로 대체되면서 

확산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연

자나 저작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음악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음원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표절의혹

에 따라 해당 음원의 구매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 산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음악상품(온라인 음원 중심)의 구매의

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몇몇 진행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음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표절의혹을 포함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표절과 관련된 연구에서

는 표절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을 위해 판례분석, 저작권법에 집중되어있고, 표절

의혹이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특성이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알아보고, 표절

의혹에 따라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가 어떻게 변화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표절의혹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일부 또는 

전체)을 허가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

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출처를 밝히지 않

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

위를 가리킨다[2].

또한 표절은 국내에서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즉,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권자의 고소

가 있어야 성립된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표절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

는 것은 제한되고, 표절의혹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1957년 저작권법 재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음악

들이 표절 의혹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표절 판결을 

받은 곡은 총 3곡 뿐이다 [2].

따라서 표절의혹은 ‘저작권침해 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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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일반적으

로 누군가에 의해 ‘이 곡이 표절이 의심된다’라

고 주장된 후 여론이 형성된 음악들이 해당한다.

2.2 관여도

관여도(Involvement)는 소비자의 정보 탐색 욕구

와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3]. 

Robertson[4]은 상품 또는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소비자의 신념의 수준이라고 했으며, Antil[5]은 특

수한 상황의 자극이나 제품에 대해 느끼게 되는 

개인의 지각된 중요성 혹은 관심의 수준이라고 정

의했다.

또한 관여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적

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각

각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 관여의 수준에 따라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되며, 고관여는 본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게 되고, 저관여는 

개인에게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보보

다 주변 영향을 크게 받는다[6].

Kardes[7]의 연구를 보면 저관여는 주관적/평가적 

판단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고관여는 객관

적/사실적 판단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여도는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

한 변수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제

품을 구매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여도가 소비자들의 음악상품 구매의도에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관여도를 생활에서 음악에 대해 애착하는 정도 또

는 관심도, 음악의 중요성으로 정의한다. 

2.3 감성강도

Larsen[8]은 감성강도(affect intensity)를 ‘자극

에 대해 반응하는데 있어서 개인들이 경험하는 감

성의 세기(strength)’라고 정의하고, 감성강도측정

(affect intensity measurement; AIM)도구를 개발하

였다. 후속연구에서 감성강도를 ‘감정반응의 강도

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로 개념화하였다[9]. 

Laresn, Diener & Emmons[10]는 높은 감성강도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감성강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 자극을 접했을 경우 더 강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부정적인 정서 자극을 접한 경우에

는 더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감성강도와 음악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감성

강도가 감성적 반응 외에 음악 기억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감성강도가 높을수록 음

악에 더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음악가 

집단과 음악가가 아닌 집단을 나누어서 실험을 했

을 때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12][13][14].

이러한 감성강도는 동일한 자극이나 제품에 대해 

개인들이 느끼는 정서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음악상품 등 문화콘텐츠 상품을 구매하려는데 막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감성강도를 소비자들의 개인 특성으로 자극이

나 제품에 대한 개인 정서의 정도로 정의한다.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관여도, 감성강도, 몰입, 구

매의도에 관한 설문문항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음악상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소비자가 지니고 있

는 기본적인 특성인 관여도와 감성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몰

입을 매개변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표절의혹의 유무에 따라 음악상품의 구매

의도가 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표절의혹을 조절

변수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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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실증분석을 위해 1차조사와 2차조사를 실시했

다. 먼저 1차조사는 소비자 특성인 관여도와 감

성강도에 대해서 설문지로 측정했다. 관여도는 

음악에 대한 애호도, 관심정도, 감성강도는 감성

적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및 방식으로 정의한다. 

이후 수상한 그녀 OST의 ‘한번 더’를 들려주

고 음악에 대한 몰입과 해당 음악상품 구매의도

를 측정하였다.

1차 조사에서 들려준 수상한 그녀 OST의 ‘한번 

더’가 페퍼톤스 ‘ready get set go’라는 곡을 

표절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 뒤 2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수상한 그녀OST의 

‘한번 더’와 페퍼톤스 ‘ready get set go’를 

연속으로 들려주고, 표절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의 

비교 영상을 들려준 뒤 몰입과 구매의도를 측정하

였다.

3.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관여도가 높을수록 음악에 대한 몰입이 높

을 것이다.

H2. 관여도가 높을수록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가 

높을 것이다.

H3. 감성강도가 높을수록 음악에 대한 몰입이 

높을 것이다.

H4. 감성강도가 높을수록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

가 높을 것이다.

H5. 음악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가 높을 것이다.

H6. 표절의혹 전 후에 따라 음악에 대한 몰입과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측정항목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문항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and Survey questions

변수 조작적정의 문항 관련연구

관여도

생활에서 음악에 대

해 애착하는 정도 

또는 관심도, 음악

의 중요성

5

Robertson[4]

Antil[5]

Kardes[7]

감성

강도

소비자들의 개인 특

성으로 자극이나 제

품에 대한 개인 정

서의 정도

4

Larsen[8]

Laresn, Diener 

& Emmons[10]

몰입

온라인 음원을 경험

하면서 심리적으로 

몰두하는 정도

7

Hsu & Lu[15]

Csikszentmihaly

& Leferve[16]

구매

의도

경험한 온라인 음원

을 구매할 의도 정

도

5

Aaker[17]

Oliver[18]

권혁인, 배수정

[14]

4. 실증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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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38 28.6

여자 95 71.4

온라인 음원 

서비스 이용빈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6 19.5

조금 이용한다 21 15.8

보통이다 25 18.8

많이 이용한다 36 27.1

매우 많이 이용한다 25 18.8

온라인 음원 

서비스 이용권 

구매여부

있다 83 62.4

없다 50 37.6

온라인 음원 

개별곡 구매여부

있다 77 57.9

없다 56 42.1

이용하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멜론 104 78.2

엠넷 4 3.0

벅스 12 9.0

소리바다 1 0.8

지니 4 3.0

네이버뮤직 5 3.8

다음뮤직 0 0

기타 3 2.3

4.2 신뢰도분석

신뢰도(reliability)는 동일한 잠재변수(혹은 구성

개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

는 측정값들의 분산(오차)을 의미하며, 측정도구에 

측정오차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없는가 하

는 것으로 정의 할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났고, 모든 신뢰도는 0.7 이상으

로 측정되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3.  Reliability Analysis Result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관여도 5 0.849

감성강도 4 0.783

몰입 7 0.942

구매의도 5 0.906

4.3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4와 같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GFI, AGFI, CFI, 

NFI, IFI, RESEA 값을 사용하였다. 최초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적합도 수준을 보이지 않아서 최

초 문항(V1～V21)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기준으로 0.4 이하의 수치를 보인 

문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송지준, 2009)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V1, V6, V7을 제거하였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Table 4.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

 

구성개념 변수
표준

요인적재치
표준오차 C.R.

관여도

V2 .918 - 1.000*

V3 .916 .060 15.707

V4 .676 .100 9.292

V5 .670 .097 9.163

감성강도
V8 .944 - 1.000*

V9 .827 .099 8.492

몰입

V10 .812 .072 11.306

V11 .871 .073 12.624

V12 .866 .069 12.421

V13 .918 .066 13.748

V14 .706 .075 9.895

V15 .851 .069 13.569

V16 .833 - 1.000*

구매의도

V17 .922 - 1.000*

V18 .940 .048 18.435

V19 .763 .054 11.889

V20 .737 .061 11.129

V21 .697 .069 10.094

측정모형 적합도

χ2=294.776, df=120, p=.000, 

CMIN/DF=2.456, GFI=.821, 

AGFI=.745, NFI=.860, IFI=.912, 

CFI=.911, RMSEA=.095

주) * 측정모델에서 측정변수의 모수추정치를 처음 1로 고정시킨 값임

일반적으로 GFI, AGFI, CFI, NFI, IFI값의 기준은 

0.9 이상, RESEA값의 0.1이하이다.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GFI와 AGFI값이 0.9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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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GFI와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

부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t Index)를 권고

하고 있는 점(송지준, 2009)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

의 CFI값은 0.911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는 수용가

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4.4 가설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제안

된 구조모델로 실시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 <그

림 2>, <그림 3>과 같다.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  )는 C.R.값임

그림 2. 가설 검정 결과(1차 조사)
Figure 2. Hypothesis Testing Result(1st research)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 (  )는 C.R.값임

그림 3. 가설 검정 결과(2차 조사)
Figure 3. Hypothesis Testing Result(2nd research)

가설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설 검정 결과
Table 5.  Hypothesis Testing Result

가설
1차조사 2차조사

C.R. p값 결과 C.R. p값 결과

관여도 → 몰입 4.492 *** 채택 0.547 0.585 기각

관여도 → 구매의도 2.885 0.004 채택 1.837 0.066 기각

감성강도 → 몰입 -2.048 0.041 기각 -1.698 0.089 기각

감성강도 → 구매의도 -0.786 0.432 기각 -0.014 0.989 기각

몰입 → 구매의도 3.379 *** 채택 5.389 *** 채택

첫째, 표절의혹을 모르는 상태(1차조사)에서 관

여도와 음악에 대한 몰입(C.R. = 4.492, p = 0.000),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C.R. = 2.885, p = 0.004)에 

관한 가설(H1, H2)는 채택되었다. 반면 표절의혹을 

인식한 상태(2차조사)에서는 기각되었다(C.R. = 

0.547, p = 0.585 / C.R. = 1.837, p = 0.066). 이는 

표절의혹이 나타나기 전 상태에서는 소비자 특성

인 관여도가 높을수록 몰입과 구매의도가 높게 나

타나지만, 표절의혹이 나타난 후에는 몰입과 구매

의도를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표절의혹을 모르는 상태(1차조사)에서 감

성강도는 음악에 대한 몰입(C.R. = -2.048, p = 

0.041),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C.R. = -0.786, p = 

0.432)에 관한 가설(H3, H4)는 기각되었다. 또한 표

절의혹을 인식한 상태(2차조사)에서도 기각되었다

(C.R. = -1.698, p = 0.089 / C.R. = -0.014, p = 

0.989). 이는 소비자 특성인 감성강도는 음악에 대

한 몰입,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음악에 대한 몰입이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H5)는 1차조사(C.R. = 

3.379, p = 0.000)와 2차조사(C.R. = 5.389, p = 

0.000)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표절의혹의 유무

와 상관없이 음악에 대한 몰입이 온라인 음원 구매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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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절의혹 전 후에 따라 음악에 대한 

몰입과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의 차이에 대한 가설

은 모든 항목에서 C.R값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유

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가설1, 가설2 뿐인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표절의혹이 ‘관여도 → 몰입 

→ 구매의도’의 매커니즘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6은 부분적으

로 채택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표절의혹 전 후에 따라 소비자들의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를 기반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특성인 관여도가 높을수록 음악에 대한 

몰입, 온라인음원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표절의혹이 나타났을 때에는 몰입

과 구매의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절의혹이 대두되면서부터 소비자들 사이에 해당 

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성되기 때문에 소비

자가 음악에 대해 고관여를 보이고 있더라도 몰입

과 구매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표절의혹만

으로도 공연자나 저작권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받

게 될 것이다. 따라서 표절의혹을 받아 ‘저작권침

해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해당 온라인 음원에 대한 구매의도가 줄어들

어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적절차 이

외에도 표절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과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에 표절의혹이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결과를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음악상품 등 문화콘텐츠 상품

을 구매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

여 변수로 설정한 감성강도와 관련된 가설들이 모

두 기각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항목 등을 현시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강도에 대한 측정항목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음원 구매의도와 표절의혹을 함께 

연구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진행된 연구이

다 보니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낮게 나와 수용

할만한 수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통

해 더욱 정교화된 연구모형의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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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음악 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인 온라인음원

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의도가 관여도와 감성강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구

매하려는 음악상품의 표절의혹에 따른 구매의도의 변화

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특성

인 관여도와 감성강도를 독립변수로, 음악상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음악에 대한 

몰입을 매개변수, 표절의혹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측

정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의 특성인 관여도가 높

을수록 음악에 대한 몰입이 높게 나타났다. 감성강도

에 대한 가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의혹은 몰입과 구매의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표절의혹에 따라 음악

상품 구매의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 표절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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