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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KBO리그는 여러 다른 나라의 프로야구리그 중에서 외국인선수들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강제해왔다. KBO
의 외국인선수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 시행의 주목적은 내국인 선수들에 대한 보호와 발전을 위해서이다. 내국인선수들과
외국인선수들 간에는 커다란 연봉격차가 나타났다. 외국인선수들이 상당히 경쟁적인 시장 연봉을 받는 반면에 한국인
FA선수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는다. 이는 주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연봉상한과 더불어 외국인선수 수입제한 쿼터에
기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프로야구의 엄격한 외국인선수제도에 초점을 맞춰 선수노동시장에서의 시장효율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연도별 KBO 자유계약선수와 외국인선수 연봉과 성적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데
이터 모형을 구축하였다. 계량경제학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성과-연봉 관계에 대한 국내 FA선수와 외국인 선수와의 격차
의 크기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1승 당 기준 내국인 FA(자유
계약)선수들은 외국인선수들보다 최대 9배에 이르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BO가 외국인 선수수와 연봉에 
대해 강제한 트레이드 제한은 KBO 리그의 매우 부진한 행동과 성과를 야기한다. 한국프로야구리그를 위하여 외국인선
수 규제를 일본수준으로 대폭 완화되기를 권고한다. 외국인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KBO리그는
시장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인 선수들의 성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League has implemented strict regulations on foreign 
players for various baseball leagues. The primary purpose of the KBO regulations on foreign players is 
to protect and develop the skills of domestic players. This trade restriction has resulted in a unique 
players' labor market. There is a huge salary gap between domestic players and foreign players. Korean 
free-agent players get huge salaries, while foreign free-agent players get competitive salaries. This is 
mainly due to a quota on imports and a salary cap on foreign players. This paper focuses on the strict
regulations of foreign players in the KBO players' labor market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market 
efficiency. Panel data models were set up by collecting the annual data on salaries and player 
performance between 2017 and 2021. Using econometric regression analysis, we empirically estimated
the magnitude of the performance-salary relationship gap between domestic FA players and foreign 
players. The regression models revealed that domestic free-agent players got more than 9-times the 
salaries of foreign players in a single WAR(Wins Above Replacement) measurement unit. The 
KBO-imposed trade restriction that limits the number of foreign players and total salaries has resulted 
in poor conduct and performance in the KBO League. It is advised that the current strict restrictions 
implemented by the KBO League on foreign players should be relaxed, up to the level of the Japan NPB
League regulation. This will help in the overall improvement and enhance the market efficiency of the KBO
League. Furthermore, it is projected that the performance of Korean players will be greatly improved.

Keywords : Trade Restrictions, Wins Above Replacement (WAR),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 
League, Free Agent Player, Market Structure, Market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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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로야구산업도 재화시장이나 서비스시장처럼 시장으
로서 인식되고 있다[1,2].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인 생
산자와 소비자들도 프로야구시장의 효율성을 점차 중요
하게 인식하고 있다[1-6]. 메이저리그의 각 구단들도 구
단운영방법으로 비용효율성을 따지는 야구통계분석과 야
구계량분석(Sabermetrics: 컴퓨터를 이용한 야구 데이
터 분석법) 등이 주류가 되어 가고 있다[1-6]. 이는 책과 
영화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메이저리그 저예산 고효율 
Oakland 팀의 실제 사례를 다룬 『머니볼(Moneyball)』 
개념이 많은 프로야구구단들과 각국 프로야구리그로 확
산되며 시장효율성분석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
다[1-6]. 이는 일종의 프로야구산업 구단운영의 패러다
임 변화로 해석된다. 야구효율성분석은 선수연봉 대비 
성적, 팀비용 대비 팀성적, 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선
수 트레이드(trade: 선수 맞교환)와 팜시스템(farm 
system: 선수육성제도) 운영 개선, 구단의 재무성과 개
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프로야구시장 참여자들의 최적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추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프로야구산업 효율성분석의 확산과 보편화는 프로야구시
장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프로야구시장 
참여자들의 사회후생(social welfare; social surplus 
사회적 잉여)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패러다임변
화로 평가되고 있다[1-6].

그런데 머니볼 검증을 한국프로야구에 대해서 해보면 
놀랍게도 한국프로야구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
의 프로야구리그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7-16]. 프
로야구 선수노동시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운용되고 있는
데 선수노동시장이 중층화되어 있고 단일시장이 아니라 
다원시장구조로 되어있다[7-16]. 즉, (i) 경쟁적인 
non-FA(non-free agent: 非자유계약) 선수들 시장 (ii) 
독과점적인 내국인 FA(free agent: 자유계약) 선수들 시
장 (iii) 완전히 분리 운영되는 외국인선수시장 등 선수노
동시장이 사실상 3개로 분할되어 있다[7-16].

특히 외국인선수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선수보유, 
등록, 출전, 연봉 등 선수수와 연봉금액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한국야구협회) 리그 규정에 따라 구단 당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으며, 동시출전도 3명
으로 제한되어 있다. 연봉계약에서도 금액과 장기계약 
연도수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선
수에게는 내국인 FA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불리한 규정

을 적용하고 있는데 리그 첫 시즌에는 1년 계약만 체결
할 수 있고, 2년차부터 다년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강
제하고 있다. 외국인선수들은 경쟁적인 세계시장 가격
(임금, 연봉)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높고 매우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다. 반면 내국인 FA시장은 선수 숫
자도 적고 세계시장과 분리되어 철저히 보호받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장이 아니고 세계시장에서 분리된 독립적이
고 독과점적인 시장형태를 띠고 있다. KBO는 한국프로
야구시장에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유치산업보호론』을 선
수노동시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즉, 개발
도상국 시절 국내 생산기업들의 상품 품질과 가격 측면
에서 세계시장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관세와 수입쿼
터정책으로 국내생산자를 보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
책을 쓰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선수제도가 한
국프로야구리그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가리기 위해 머니볼 개념으로 시장의 
성과분석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선수
제도에 초점을 맞춰 한국시장의 머니볼 실현여부를 실증
적으로 검증한다. 통계학적, 계량경제학적으로 시장효율
성, 가성비를 추정하여 KBO리그의 비효율성의 정도를 
계량화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성과, 성적변
수로 대체선수 대비 얼마나 많이 승리에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인 WAR (Wins Above Replacement: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를 이용한다. 특정 선수가 대
체가능선수 대비 승리기여도를 승수로 계산한 값이다. 
보통 0이 평균이고 WAR 수치가 클수록 가치가 큰 선수
로 평가된다. 메이저리그에서 가령 1 WAR 당 400만달
러의 가치로 추정한다면 5 WAR인 선수는 시장가치가 
5x400만달러 = 2,000만달러 와 같이 추정하는 것이 시
장 관행이다. WAR 수치로 평가한 선수의 성적이 모든 
선수들에 대해 대체로 동일하게 합당한 연봉으로 계산된
다면 효율적인 시장인 반면 WAR과 연봉이 어떤 동일한 
성적대비 연봉산정 규칙성이 없다면 비효율적인 시장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문헌연구

프로야구시장에 대한 문헌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분
석하는 연구가 많고, 특히 선수의 성적과 연봉과의 관계
를 실증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1-6,8-16]. 

오태연과 이영훈의 연구에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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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권이 적용되는 1-6년차 선수들이 수요독점적인 노
동시장에 있고, FA자격이 있는 선수들은 경쟁적인 노동
시장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8]. 1∼3년차 선수
들은 생산성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고, 4
∼6년차(FA조정신청자격 선수)인 선수는 생산성의 약 
50% 수준, 7∼10년차(FA자격 선수)는 생산성 대비 
120%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을 보였다[8].

남재현 등의 연구는 한국프로야구리그에서 선수의 연
령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연령과 생산성이 
역U자형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였다[9].

김정우와 김기민의 연구에서는 팀내 선수들 간의 임금
격차가 팀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에서 일정
격차까지는 연봉 불평등도가 팀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격차를 넘어서면서 팀승률이 하락함을 보
였다[10]. 조직 내 연봉격차가 커지면 팀의 단결과 협력
을 저해하여 승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0]. 양
동훈 등의 연구에서는 개인 선수의 임금격차, 임금위치
가 개인의 성과(WAR :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11].  개별 선수의 임금수준과 
성과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므로 높은 연봉이 생
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1].

한국프로야구리그 선수의 연봉, 경기력 관련 자료를 
활용해 선수의 성적 및 연봉 결정요인을 분석한 계량경
제학적 접근의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12-16].

기존 문헌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한국 프로야구선수노
동시장의 비효율성을 방법론적으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엄격한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들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Lewis의 책과 Hakes와 Sauer의 
연구에서도 미국 야구시장의 연봉과 성적, 성과, 승리기
여도(WAR)의 관계에 대한 선수간 불균형이 시장 비효율
성의 증거임을 증명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론
을 이용하여 한국프로야구시장의 연봉-성적 관계의 비효
율성이 만연함을 밝혔다[1,2]. 다만 외국인선수 대비 내
국인 선수의 효율성을 비교하는건 이 연구가 관련 문헌
에서 처음이다. 선수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WAR-연봉 관계를 패널 회귀분석모형 분석을 통하여 검
증하였는데 외국인선수와 비교하여 국내 FA선수들에게 
성적대비 최대 9배 많은 보상이 돌아감을 보여주었다.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의 외국인선수제도를 비교하고 한
국의 외국인선수제도의 제약은 한국프로야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
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국가별 외국인선수제도 비교

한국프로야구리그(KBO League)가 미국(MLB: Major 
League Baseball 미국 메이저리그), 일본(NPB: Nippon 
Professional Baseball Organization 일본프로야구), 
대만 (CPBL: Chinese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대만프로야구) 등 프로야구리그가 있는 국가들보다 상대
적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와 출전 등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
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별 외국인선수제도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리그의 각 
구단은 리그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수를 3명 보유할 수 있
다.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의 프로야구리그는 외국인 선
수에 대한 보유제한이 없다. 한국프로야구리그에서 우수
한 성적을 올린 외국인 선수 중 많은 선수가 이적을 선택
하는 일본과 대만의 프로야구리그는 외국인 선수의 보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구단이 전력강화를 위한 외국인 선
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한국프로야구리그는 
외국인 선수 보유뿐만 아니라 경기출전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는데 2019년 시즌까지 각 구단이 보유한 외국인 
선수 중 최대 2명을 동시출전 시킬 수 있었고, 2020년 시
즌부터 보유한 선수 모두(최대 3명)를 동시 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최근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지만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이 없는 미국 메이저
리그와 비교하면 여전히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일본이 현
재 4명이 출전 가능한 것에 비해서도 제한적이다.

한국프로야구리그에는 외국인 선수의 보유와 출전을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신인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선
과 계약기간을 각각 100만 달러, 1년으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각 구단은 100만 달러 이상의 몸값으로 평가 
받는 외국인 선수의 영입을 포기하거나 높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하지만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이러한 상한선을 별도로 두지 않아 각 
구단의 자본이 충분하다면 대어급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강화하기 수월하다.

한국야구위원회의 2020년 1월 리그 규정개선으로 내
국인 선수의 중심의 리그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는 2023년부터 육성형 외국인 선수제도
와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을 도입한다고 결정하였다. 육
성형 외국인 선수는 투수와 타자 각 1명의 외국인 선수
를 각 구단이 내국인 신인선수처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선수 활용에 전향적인 규정이 도입된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성
형 외국인 선수는 퓨처스리그(2부 리그) 소속으로 두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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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리그의 임시전력으로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선수 중심의 리그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된 구단의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제도도 
내국인 선수 중심의 리그운영을 유도한다. 새롭게 도입
되는 외국인 선수 샐러리캡 제도는 각 구단이 보유한 최
대 3명의 외국인 선수 연봉 총액이 400만 달러(약 45억 
원)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규정이 적
용되는 2023년에는 각 구단이 대어급 외국인 선수 영입
하거나 우수한 외국인 선수의 경쟁리그 유출을 막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Types of 
Restrictions

USA
MLB

Japan
NPB

Taiwan
CPBL

Korea
KBO

Number of 
Players No Limit No Limit No Limit 3

40-Man 
Roster No Limit 5 3 3

25-Man 
Roster

(Lineups)
No Limit 4 2 3

Farm 
System Yes Yes No No

Rookie
Salary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1 million 

Dollars
Total Salary 

Cap No Limit No Limit No Limit 4 million 
Dollars

Table 1. Restrictions on Foreign Players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국프로야구리그는 외국인 선
수에 대한 일종의 수입 쿼터를 적용하면서 내국인 선수
를 보호하고 있다. 그 결과로 각 구단은 내국인 선수 중
에서 준척급 이상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
게 되고 미국, 일본, 대만 등과 다르게 성적 대비 고액으
로 내국인 선수를 활용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한
국프로야구리그와 다르게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 스포츠 
리그는 선수의 국적이나 출전횟수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그가 속한 국가뿐만 아
니라 전 세계 범위에서 선수의 공급이 이루어져 각 구단
의 선택권이 넓어 한국프로야구리그 대비 상대적으로 훨
씬 효율적인 시장구조를 갖게 된다.

4. 실증분석

4.1 데이터 및 변수
실증분석의 데이터는 2017-2021년이며, 실증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야구위원회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는 등록선수 현황 및 연봉 자료(1억 원 이상)
를 수집하고, 한국프로야구리그에 소속된 선수의 기록을 
수집‧공개하고 있는 케이비리포트(KBReport: 한국 프
로야구 통계 사이트)가 발표하고 있는 WAR자료를 수집
하여 각 자료에서 이름과 구단정보를 기준으로 결합하여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Variables Definition

SALARY Annual Salary

WAR Wins Above Replacement

FOREIGN
Dummy Variable
Foreign Players =1; Otherwise =0

DOMESTIC
Dummy Variable
Domestic FA Players= 1; Otherwise = 0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s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산출방법에 대해 살펴보
면, SALARY는 연봉을, WAR는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
도를 나타내며, FOREIGN은 외국인 선수를 나타내는 더
미변수(Dummy Variable)이고, DOMESTIC은 내국인 
FA선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WAR은 한국야구위
원회 등에서 발표하는 선수 개인에 대한 개별 지표를 활
용해 추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리그  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선수의 종합적인 가치평가에 활용하는 
지표이다. 해당 자료는 국내 선수의 기록을 활용해 공시
하는 케이비리포트(KBReport)의 WAR값을 활용하였다. 
산출방법은 해당 선수가 대체선수에 비교해서 팀에 몇점
을 기여했는 지를 구한 후, 1승에 해당하는 득점(R/W)으
로 나눈다. 타격에서의 기여도, 수비에서의 기여도, 포지
션 조정값, 주루에서의 기여도를 더하여 대체선수에 비
교해서 팀에 몇점을 기여했는지를 구한 후, 1승에 해당
하는 득점(R/W)으로 나눈다. RAR = (타격에서의 기여
도) + (수비에서의 기여도) + (포지션에 따른 조정) + (주
루에서의 기여도)이며 WAR = RAR / (R/W).

외국인 선수는 매년 한국야구위원회가 공시하는 FA선
수 명단을 활용해 더미변수로 구분하였고, FA선수는 FA
계약을 체결한 선수를 중심으로 해외활동 후 국내리그로 
복귀한 선수들을 포함하여 더미변수로 산출하였다.

분석에는 총 368명에 대한 연도별 기록과 연봉정보를 
수집하여 총 924개의 관측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의 연봉 평균은 4.31억 원이고, 최소치는 1억 원, 최대치
는 27억원이다. 분석 대상 선수들의 평균 WAR은 1.66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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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WAR은 최소 –2.18, 최대 8.76로 선수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체 분석 자료에서 외국인 선수는 
약 15.7%이며, 내국인FA선수는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Variables Max Min Mean Standard 
Deviation

SALARY 27 1 4.31 4.19

WAR 8.76 -2.18 1.66 1.98
FOREIGN 1 0 0.157 0.364

DOMESTIC 1 0 0.260 0.439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4.2 한국의 외국인선수제도와 머니볼
프로야구에서 선수의 가치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활

용하는 지표로 WAR을 활용하고 있는데, WAR은 0을 기
준으로 시즌동안 1승을 기여하였다면 1의 값을 갖게 되
고, 시즌동안 구단의 1패를 기여하였다면 –1 값을 갖는
다. 각 선수 유형별 WAR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내국인 
FA선수들은 평균 1.42의 WAR 값을 기록하고 있다. 외
국인 선수의 WAR은 평균적 약 3.28의 값을 가지며 내
국인 선수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의 WAR이 내국인 FA선수의 
WAR보다 약 2.3배 높은 것에 비해 연봉 수준은 크게 높
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외국인 선수의 경우 시계열이 1년 
차부터 4∼5년까지 다양하고 그 중 1∼2년차 선수 비중
이 높다. 내국인 FA선수의 경우도 장기 FA계약을 체결
한 선수가 있지만 1년 단위 FA 계약을 체결한 선수도 존
재한다. 이처럼 시계열이 1개인 선수 비중이 높은 데이
터에 패널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해 분석한다면 고정효과
(평균)를 제거하는 모형특성 상 관측치가 1개인 선수의 
평균은 자기 자신이므로 사실상 해당 관측치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pooled OLS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합동 최소자승법) 추정방법을 이용한다.

Salary-Performance Domestic FA Foreign Players

Salary
(100 Million Won) 5.69 6.68

WAR 1.42 3.28

Salary/WAR
(100 Million Won) 4.01 2.04

Table 4. Comparison of Average Salary-Performance
Between Domestic FA Players and Foreign 
Players (Averages)

Variables
Pitchers Batters

Domestic Foreign Domestic Foreign

Constant 7.92***
(10.51)

7.94***
(12.02)

6.56***
(10.95)

6.71***
(8.90)

WAR 2.33***
(6.76)

0.34*
(1.81)

2.55***
(10.88)

0.50**
(2.41)

Number of 
Observations 103 144 209 76

R-squared 0.312 0.023 0.364 0.073

*** p <0.01, ** p <0.05, * p <0.1.
Figures in ( ) are t-values.

Table 5. Regressions of Salary on WAR
(OLS: Ordinary Least Squares)

Variables
Pitchers Batters

Domestic Foreign Domestic Foreign
Value of 
1 WAR

(100 Million 
Won)

2.33 0.34 2.55 0.50

Table 6. Comparison of Salary-Performance Between 
Domestic FA Players and Foreign Players 
(OLS)

Eq. (1)은 각 선수의 연봉과 성과(WAR)의 회귀분석을 
통해 내국인 FA선수와 외국인 선수가 올린 1 WAR에 대
해 한국프로야구리그 각 구단이 얼마의 연봉을 지불하였
는지 비교해보기 위한 식이다.

       (1)
where SALARY denotes annual salary, WAR 
denotes wins above replacement.

Eq. (1)에 대한 실증분석은 전체선수, 내국인 투수, 외
국인 투수, 내국인 타자, 외국인 타자로 샘플을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추정하였다. 먼저 전체선수를 대상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프로야구리그 구단은 2017∼
2021 시즌 동안 내국인 FA와 외국인 선수에게 평균적으
로 1 WAR 당 1.15억 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투수 포지션에 대해 내국인과 외국인
으로 구분해 식 2을 추정해본 결과를 살펴본다. 한국프
로야구리그 구단은 2017∼2021 시즌 동안 내국인 FA 
투수의 1 WAR에 대해 약 2.33억 원을 지불하였고, 외
국인 선수의 1 WAR에 대해 약 0.34억 원을 지불하였다. 
다음으로 타자 포지션을 투수 포지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해보면 동일기간 동안 한국프로야구리그 구단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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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FA 타자에게 1 WAR당 2.55억 원을 지불하였으며, 
외국인 타자에게는 1 WAR 당 0.50억 원을 지불하였다. 
각 포지션 별로 내국인 FA선수와 외국인으로 구분한 추
정결과를 통해 한국프로야구리그 구단이 내국인의 1 
WAR를 외국인의 1 WAR보다 약 5.1배 ∼ 6.9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패널모형 추정
실증분석은 한국프로야구리그의 구단이 개별 선수에

게 1 WAR을 얻기 위해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앞에서 살펴본 선수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은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SALARYit = β0 + β1FOREIGN+β2DOMESTIC 
           + β3WARit + β4FOREIGN×WARit 
           + β5DOMESTIC×WARit 
           + Error Term (2)
where SALARY denotes player’s annual salary, 
WAR denotes wins above replacement, FOREIGN 
and DOMESTIC denote foreign and domestic 
player dummy variables, respectively.

Eq. (2)에서 각 계수 값이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값은 내국인 선수 중 FA권리를 취득
하지 못한 선수들의 평균 연봉에 해당한다. 상수항에 외
국인 더미의 계수 값을 더하면 WAR이 0인 외국인 선수
의 평균연봉이 되고, FA선수 더미의 계수 값을 더하면 
WAR이 0인 내국인 FA선수의 평균연봉이 된다. 다음으
로 WAR과 관련된 계수 값의 의미를 살펴보면, WAR의 
계수 값은 내국인 선수 중 FA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선수 
중 1 WAR을 기록한 선수가 WAR이 0인 동일 유형의 선
수보다 받은 추가적인 금액을 의미한다. WAR × 외국인 
선수와 WAR × FA 선수의 계수 값도 WAR 계수 값과 
동일하게 해석하면, 동일 유형의 선수 중 WAR이 0인 선
수와 WAR이 1인 선수가 받은 연봉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Eq. (2)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CRE Model: 상관 확률효과모
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를 살펴
보면 1년 계약 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인 선수
가 다수 존재하고, 2017시즌부터 2021년에 수집된 내국
인 선수의 자료에서도 군입대, 부상, 은퇴 등으로 시계열
이 짧은 자료가 상당수 존재해 일반적인 패널분석 방법

론을 활용할 경우 시계열이 짧은 대상의 자료가 분석에
서 제외되어 표본의 크기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고려하지 않고, 관측되
지 않은 개별효과를 통제하여 고정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CRE(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4.4 추정결과
WAR이 0인 내국인 비 FA선수는 이들 집단의 평균연

봉을 나타내는 상수항을 살펴보면 1.87억원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들 중 WAR이 1인 선수는 WAR이 0인 선
수보다 0.17억원이 높은 2.04억원의 연봉수준을 기록하
게 된다. 다음으로 외국인 FA선수에 대해 살펴보면, 
WAR이 0인 외국인 선수는 상수항에 외국인 더미의 계
수 값을 더한 6.69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들 중 
WAR이 1인 선수는 WAR이 0인 선수 보다 약 0.22억원 
많은 6.91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
식으로 내국인 FA선수에 대해 살펴보면, 내국인 FA 선
수 중 WAR이 0인 선수들의 평균연봉은 3.55억원이며, 
WAR이 1인 선수들의 연봉 평균은 약 2억 원 높은 5.56
억 원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Panel Data Model

Pooled OLS Random Effects 
Model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Constant 1.68***
(10.18)

2.39***
(11.96)

1.87***
(10.07)

FOREIGN 5.37***
(10.75)

5.33***
(10.76)

4.82***
(8.69)

DOMESTIC 2.42***
(8.03)

1.58***
(5.91)

1.68***
(7.03)

WAR 0.55***
(7.12)

0.13*
(1.80)

0.17***
(2.98)

FOREIGN
×WAR

-0.24*
(-1.73)

-0.08
(-0.63)

0.22
(1.41)

DOMESTIC
×WAR

0.96***
(7.38)

0.67***
(6.26)

2.01***
(10.08)

R-squared 0.4664

*** p <0.01, ** p <0.05, * p <0.1.
Figures in ( ) are t-values.

Table 7. Regressions of Salary (Panel Data Model)

세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모형마다 추정한 값은 다르지만 각 구단
이 1 WAR을 얻기 위해 각 유형의 선수들에게 다른 금액
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금액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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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세 가지 모형의 추정에서 모두 내국인 FA선수의 1 
WAR 상승에 대한 연봉상승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특히 
CRE 패널모형 추정에 의하면 1 WAR 증가로 내국인 FA 
연봉상승이 2.01억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국인 연봉
상승은 0,22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한
국프로야구리그 구단이 동일한 1 WAR을 얻기 위해 내
국인FA 선수들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
여준다. 즉, KBO의 외국인선수제도의 비효율성으로 머
니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ariables Domestic Foreign

Value of 
1 WAR

(100 Million Won)
2.01 0.22

Table 8. Comparison of Salary-Performance Between 
Domestic FA Players and Foreign Players
(Panel Data Estimation)

5. 결론

5.1 분석결과 요약
KBO 리그는 세계 다른 국가들의 프로야구리그보다 

가장 엄격한 외국인선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래 목적은 내국인 선수들의 보호와 성장, 발전
에 있다. 한국의 엄격한 외국인선수 활용 규정은 매우 독
특한 선수노동시장을 만들었다. 자유계약선수가 되기 전
에 있는 선수들은 숫자가 많고 매우 경쟁적이다. 이에 따
라 성적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는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KBO에서는 자유계약시장이 내국인과 외국인시장
으로 이원화되어 독특한 성격을 띠는 것이 차이가 난다. 
즉, KBO리그에서 내국인 FA선수들은 숫자가 아주 적으
며 외국인선수시장과 분리되어 경쟁이 느슨하다. 또한 
KBO 차원의 제도적인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숫자 제한
과 연봉상한 제한 등 엄격한 활용 규제로 내국인 FA선수
들만 성적 대비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다원적 노동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층적, 다원적 선수노동시
장 구조로 인한 혜택은 내국인 FA선수들이 가장 크게 보
고 있다. 평균적으로 내국인 FA 선수들의 성적은 어마어
마한 연봉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비효율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내국인 FA선수들과 외국인선수들은 성적대비 연봉을 

세속적인 의미의 노동서비스의 가성비로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외국인선수들이 가성비가 훨씬 높고 내국인
FA선수들은 가성비가 상당히 낮다. 이는 외국인선수들에 
대한 쿼터 규제, 연봉제한, 보유선수 숫자, 등록선수 숫
자, 출전선수 숫자 등 각종 선수활용 규제에 기인한다. 
이러한 KBO가 강제하는 외국인선수 거래 제약은 전체
적으로 한국프로야구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낮추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불분명하지만 KBO 프로야구선수
들로 선택된 국가대표야구팀은 올림픽, WBC 등 국제대
회에서 날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직된 비효율적인 프로야구 선수노동시장 때문에 내국
인 FA 선수들의 행동도 달라지고 있다. 내국인 FA선수
들은 국내 리그에서 실력대비 엄청난 보상을 받으므로 
굳이 모험을 하며 세계 시장에서 도전하는 인센티브도 
낮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선수들의 해외진출 빈도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KBO리그 출신 선수들이 미국 메
이저리그나 일본프로야구리그로 진출을 줄이는 것은 다
시 피드백효과로 국내프로야구시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도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다.

여러 가지 측정방법으로 분석한 이 연구에서의 실증분
석 결과를 종합하면 실력대비 연봉은 내국인 FA선수들
의 경우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어 전체 선수노동시장 자
체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내국인 FA선수들은 성적 대비 연봉 또는 승리
기여도 대비 보상이 국내 외국인선수보다 평균 2배에 이
른다.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통제변수
를 포함한 패널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면 내국
인 FA선수는 외국인선수보다 많게는 기여도 대비 보상
이 9배에 이름을 알 수 있다.

5.2 정책 제언
아시아 다른 프로야구시장인 일본과 대만도 미국식 머

니볼 수준에서는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나 제도상으로
는 한국이 일본과 대만보다 제도의 제약이 더 많고 엄격
하고 자국 선수보호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선수 규제를 
최소한 일본, 대만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한국프로야구
가 비용효율성도 높이고 야구실력, 시장경쟁력도 높은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제언한다.

5.3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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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선수의 WAR(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
도) 지표를 생산성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성적지
표로 이용하였고 연봉을 시장의 노동생산액, 매출액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의 한계가 있
다. 다양한 성적 지표로 성과를 측정하여 시장의 효율성
을 보다 더 엄밀하게 검증하는데 미흡했다는 점은 이 연
구의 제한점이다. 야구 통계에서 WAR 지표와 연봉으로
만 성과-효율성 측정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은 연
구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프로야구 데이터만을 대상으
로 한국의 외국인선수제도의 비효율성을 밝혔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넓혀 일본과 대만의 외국인선수제도의 효율
성이 한국의 외국인선수제도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후속연구에서 밝히면 이 연구의 가
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외국
인선수 규제가 사실상 전혀 없으며 이 경우 미국 기준 외
국인선수와 내국인(이 경우 미국 출생)선수의 연봉 대비 
성과 혹은 성과 대비 연봉의 관계가 사실상 같게 나온다. 
규제 완화의 정도로 비교하면 미국이 가장 규제가 없으
며 일본이 그 다음 그리고 대만, 한국의 순이며 이 논문
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의 순으로 
자국 선수와 외국인선수의 연봉-성과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선수노동시장이 미국, 일본, 대만, 
한국 규제완화 순에서 뒤로 갈수록 즉, 규제가 많은 리그
로 갈수록 점점 더 비효율적인 시장임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한국이 일본의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한다
면 일본의 경우 일본 내국인선수와 일본 기준 외국인선
수의 격차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수집상
의 어려움으로 이와 같은 국가간 비교는 좋은 후속연구 
토픽으로 생각된다. 한국프로야구에서도 외국인선수에 
대한 규제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외국인선수와 
내국인선수 그룹간 경쟁이 촉진되어 빠른 시일내에 외국
인선수와 내국인 선수의 연봉 대비 성적의 관계가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시장이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적
으로 되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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