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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analysis using partial least square(PLS) 

regression model. AI technology is now affecting most areas of our society. S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is technology. To analyze the AI technology, we collect the patent documents related to AI 

from the patent databases in the world. We extract AI technology keywords from the patent documents by 

text mining techniques. In addition, we analyze the AI keyword data by PLS regression model. This 

regression model is based on the technique of partial least squares used in the advanced analyses such as 

bioinformatics, social science, and engineering. To show the performance of our proposed method, we 

make experiments using AI patent documents, and we illustrate how our research can be applied to real 

problems. This paper is applicable not only to AI technology but also to other technological fields. This 

also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other various technologies by PLS regression analysis. 

▸Key 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 Patent Data, 

Technology Analysi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부분 최소 제곱(PLS) 회귀 모형을 이용한 인공지능(AI) 기술 분석을 제안한다. 

AI 기술은 이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AI 기술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 세계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I 관련 

특허 문서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특허 문서에서 AI 기술 키워드를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AI 키워드 데이터를 PLS 회귀 모형으로 분석한다. 바이오정보학, 

사회과학 및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는 PLS 회귀 모형은 부

분 최소 제곱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AI 특허 문서를 사용

하여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제안하는 연구가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본 논문은 AI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분야에도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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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

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1].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술이 연구 개발되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 왔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4]. 특정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

를 위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1][5]. 따라서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AI 기술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하게 된다. AI는 컴퓨터가 지능을 갖도록 하는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매우 방대한 학제적 연계를 갖는다[6]. 

본 논문에서는 AI 기술 분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많은 영

향을 주고 있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기술 분석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부분 

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 PLS) 회귀분석을 사용한

다. PLS 회귀분석은 부분 최소제곱 기법을 이용하여 변수

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수를 추정한다[7][8]. 

특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할 경우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에 의한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를 이용한 변수 간 공분산

(covariance) 구조에 기반 하여 회귀모형을 구축한다

[9-11]. 일반적인 회귀모형은 이와 같은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 때문에 예측의 설명력이 떨어진

다[12].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AI 기술 키워드 들은 모두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키워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게 된다. PLS 회귀분석을 이

용한 AI 기술 분석 결과를 통하여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위한 기술의 연

구, 개발 과정에서 효율적인 기획가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기존의 기술 분석 방법에 대하여 

관련된 연구들을 알아본다. 제안하는 AI 기술 분석 방법은 

3장에서 다루고, 4장에서는 실제 AI 기술 문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전체 과정에 대하여 설명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Related Works

기업은 자사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끊임없

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

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에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기술의 연구개발 계획

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분

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술 분석은 크게 

2가지 접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먼저 전문가 집단

(expert group)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정성적

(qualitative) 방법이다. 델파이 조사(Delphi survey)가 대

표적이다. 즉, 특정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술 전문가 집단

에게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 결과를 요약, 정리

하여 목표기술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13][14]. 하

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구성되는 전문가 집단에 따라 기술 분석 결과가 달

라질 수 있다 [15]. 또 하나의 기술 분석 방법은 통계적 분

석기법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량적

인(quantitative)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분석 대상이 되는 

기술과 관련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형화하여 

통계학과 머신러닝에서 제공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다 [16][17]. 일반적으로 기술 분석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특허(patents)와 논문(papers)이다. 모두 텍스트

에 기반한 문서 데이터이다. 따라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특허(논문) 문서를 전처

리(preprocessing)하여 정형화된(structured) 데이터를 

생성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것은 정성적인 방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적이지만 적절한 통계학 및 머신

러닝 기법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 R과 Python과 같은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

어가 소개되면서 정량적인 기술 분석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1][18][19]. 정성적 또는 정량적 기술 분석이 각각 장

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기술 분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15]. 

즉, 정량적 특허분석의 결과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의 조

사(survey)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기술 분석 접근 방법

이다. 또 다른 기술 분석 접근 방법은 하나의 정량적 기법

에 의존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의 정량적 기술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통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과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s)을 각각 사용한 기술 

분석 결과들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sustainable) 기술 분

석을 수행한 연구결과가 진행되었다 [17]. 정량적 기술 분

석 모형에서는 수집된 특허 문서로부터 추출된 키워드가 

변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많은 기술 분석 모형에서는 

각 변수(키워드)간의 독립을 가정하지만 실제로 각 키워드

는 하나의 기술을 이루는 세부 요소이기 때문에 키워드 간

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키워드 간의 독립성 가정

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기술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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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LS 회귀모형을 사용한 기술 분석 방법을 제안한다.

III. AI Technology Analysis using PLS 

Regression

일반적인 회귀분석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independent variables) 간의 독립

성(independence)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즉,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커지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의 

설명력(예측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AI 기술 분석을 위하여 

추출된 AI 키워드는 모두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세부 기술을 나타내기 때문에 키워드 (변수) 간의 상

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

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AI 키워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PLS 회귀모형을 

선택한다. 변수 간의 상관구조를 분석하는 PCA와 중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에 기반한 PLS 회귀모

형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AI 키워드 데이터 분

석을 위하여 효과적인 모형이 된다. PLS 회귀모형은 한꺼

번에 많은 독립변수를 모형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AI 기

술 키워드로 선정되는 많은 변수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I 특허 키워드 데이터

를 이용한 기술 분석을 위하여 PLS 회귀모형을 사용한다.

PLS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행렬 X와 종속변수 벡터 y 

사이의 공분산 구조를 구하기 위하여 PCA에 기반한 잠재

변수(latent variable)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음 식

과 같이 y에 대한 X의 설명력을 표현 한다 [20].

                 (1)      

여기서 T와 U는 잠재변수를 나타내는 점수(score) 행렬

이다. P와 Q는 PCA 적재값(loadings)을 나타내고 E와 F

는 X와 y의 오차(errors)를 설명하는 잔차(residuals)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형 구조에서 X와 y에 대한 가중치 

벡터를 구하기 위하여 주어진 데이터 표본(sample)을 이

용하여 다음 식에서 정의된  표본 가중치 벡터 w와 c를 구

한다 [20].

  
         (2)

여기서 cov(t,u)는 잠재 벡터 t와 u의 표본 공분산

(sample covariance)을 나타낸다. 이 공분산 구조를 최대

화하기 위하여 부분 최소제곱(partial least squares) 기법

을 사용한다 [7][8]. 이와 같은 가중치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y에 대한 X의 설명력을 추정한다. 계산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별 독립변수(    )와 종

속변수 y 사이의 회귀모형 식을 구한다 [7][12].

     ⋯     (3)

여기서 는 절편(bias) 항이고 는 독립변수 가 종

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력(가중치)를 의미하는 회귀계수이

다. e는 오차항으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인 가우시안 

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따른다. 또한 개별 오차들

은 각각 서로 독립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검정(testing)을 수행한다 [12].

         ≠        (4) 

귀무가설(null hypothesis) 를 기각하지 못하면 독

립변수 가 종속변수 y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즉 가 어떠한 값을 갖게 되어도 값은 0이 

된다. 반면에 를 기각하게 되면 가 y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test statistic) 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2].  

  




              (5)

여기서 n은 표본 데이터의 크기이고 는 x의 개별값과 

전체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합(sum of squares)이고, SSR은 

y의 개별값과 모형의 예측값과의 차이의 제곱합을 의미한다. 

는 의 추정값(estimate)이다. t에 대한 유의확률

(probability value, p-value)을 구하여 이 값이 0.1보다 작

으면 90%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에서 를 기각하고 

해당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종속변수 y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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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LS 회귀분석 기반의 AI 기

술 분석은 Fig. 1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Fig. 1. AI technology analysis process 

전 세계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I 기술 관련 특허문서

를 수집부터 최종 기술 분석 결과의 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나타낸다. 제안 방법의 단계별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AI 기술 문서 수집 및 전처리

(1.1)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I 특허 문서 수집

(1.2)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하여 특허문서-단어 행렬 구축

(1.3) 특허문서-단어 행렬로부터 AI 기술 키워드 추출

(Step 2) AI 기술 키워드 분석

(2.1) PLS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각 독립변수의 p-value 

계산

(2.2) p-value 결과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선정

(Step 3) AI 기술 연관성 도출 

(3.1) PLS 회귀분석을 통하여 AI 키워드 간의 연관성 확인

(3.2) AI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술 간의 연관성을 계층화

(3.3) 최종 AI 기술 분석 결과 도출

(Step 4) AI 기술 분석 결과의 활용

(4.1) AI 기술에 대한 체계적 이해

(4.2) AI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에 활용 

AI와 관련된 특허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 세계 특

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21][22]. 수집된 특허문서 데

이터의 전처리를 통하여 정형화된 데이터인 특허문서-단

어 행렬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문서의 전처리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을 위하여 R 데이터 언어와 R이 제공

하는 텍스트 마이닝 패키지를 사용한다 [23-25]. 특허문서

-단어 행렬의 각 행은 특허문서이고 각 열은 특허문서에 1

번 이상 나타나 단어이다. 이 행렬의 각 셀은 특정 단어가 

각 특허문서에 나타난 빈도(frequency) 값이다. 본 논문

의 PLS 회귀분석에서는 이 행렬로부터 추출된 키워드 데

이터를 사용한다. 지능(intelligence)으로 시작하여 AI 시

스템과 관련된 기술 키워드를 계층별로 선정하여 PLS 회

귀분석을 수행한다. 단계별로 p-value를 이용하여 종속변

수(키워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키워드)를 찾는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 단계의 PLS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단계별 PLS 회귀분석 결과를 모두 

이용하여 AI 키워드 간의 기술 연관성을 찾는다. 이를 바

탕으로 각 키워드가 대표하는 AI 세부기술을 정의하고 최

종적으로 AI 기술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AI 기술 연관성 

분석결과를 통하여 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

탕으로 AI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IV. Experimental Results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특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AI

기술 분석을 위하여 AI와 관련된 특허문서를 수집하였다 

[21][22]. 최종적으로 선정된 AI 기술 유효특허문서는 

13,858건이었다. R 데이터 언어와 R이 제공하는 텍스트 

마이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특허문서-단어 행렬을 구

축하였다 [23][24]. 이 행렬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38개의 

AI 기술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analysis, artificial, 

awareness, behavior, cognitive, collaborative, 

computing, conversation, corpus, data, dialogue, 

feedback, figure, image, inference, intelligence,  

interface, language, learning, mind, morphological, 

natural, network, neuro, object, ontology, pattern, 

recognition, representation, sentence, sentiment, 

situation, spatial, speech, understanding, video, 

vision, voice. 먼저 키워드 지능(intelligence)를 종속변

수로 하고 나머지 키워드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PLS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분석결과의 해석을 위하여 t 

통계량의 절대값(|T|)과 유의확률(p-valu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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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t| p-value

analysis

awareness

behavior

cognitive

collaborative

computing

conversation

corpus

data

dialogue

feedback

figure

image

inference

interface

language

learning

mind

morphological

natural

network

neuro

object

ontology

pattern

recognition

representation

sentence

sentiment

situation

spatial

speech

understanding

video

vision

voice

1.458

0.168

2.151

0.160

0.067

19.322

0.094

0.111

0.842

0.055

0.481

0.005

1.146

0.184

2.452

0.122

4.242

0.060

0.108

0.093

1.004

0.069

1.462

0.342

1.261

1.857

0.771

0.304

0.073

0.196

0.738

1.320

0.297

0.955

0.287

0.292

0.1449 

0.8662 

0.0315 

0.8732 

0.9465 

0.0001 

0.9254 

0.9113

0.3996  

0.9558 

0.6308 

0.9960 

0.2519 

0.8543 

0.0142 

0.9025 

0.0001 

0.9525 

0.9142 

0.9256 

0.3152 

0.9446 

0.1437 

0.7324 

0.2072 

0.0633 

0.4404 

0.7609 

0.9421 

0.8448 

0.4606 

0.1867 

0.7662 

0.3397 

0.7739 

0.7705

Table 1. PLS regression result: dependent=intelligence

본 연구에서는 90% 신뢰수준에서 각 변수(키워드) 간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즉, p-value가 0.1보다 작은 경

우 해당 독립변수는 반응변수 intelligenc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1을 통하여 intelligence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는 AI 기술 키워드는 behavior, computing, 

interface, learning 그리고 recognition임을 알 수 있다. 

AI의 행동(behavior)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접점

(interface) 기술이 지능(intelligence)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경험)의 학습(learning)을 위한 계산

(computing) 및 인식(recognition) 기술을 통하여 지능 수

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AI 시스템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능은 가장 큰 t 통계량을 갖는 

computing과 가장 유의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표 2는 키워

드 computing을 반응변수로 하는 PLS 회귀분석 결과이다. 

Independent |t| p-value

analysis

awareness

cognitive

collaborative

conversation

corpus

data

dialogue

feedback

figure

image

inference

language

mind

morphological

natural

network

neuro

object

ontology

pattern

representation

sentence

sentiment

situation

spatial

speech

understanding

video

vision

voice

4.395

0.071

0.411

0.062

0.133

0.151

0.912

0.071

0.357

0.038

0.660

0.344

2.565

0.066

0.352

0.205

0.465

0.043

0.027

0.150

0.400

2.398

0.712

0.061

0.158

0.694

0.626

0.116

0.523

0.371

0.237

0.0000

0.9431

0.6814

0.9504

0.8943

0.8800

0.3615

0.9437

0.7207

0.9698

0.5096

0.7307

0.0103

0.9474

0.7249

0.8375

0.6417

0.9657

0.9781

0.8809

0.6892

0.0165

0.4765

0.9514

0.8748

0.4876

0.5316

0.9077

0.6012

0.7106

0.8126

Table 2. PLS regression result: dependent=computing

표 2에서 계산(computing)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키

워드는 분석(analysis), 언어(language), 그리고 표현

(representation)임을 알 수 있다. 데이터의 분석과 자연어 

처리 기술과 분석 결과의 표현에 관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계산 능력이 AI 시스템 구축에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계산 

키워드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behavior), 인터페이스

(interface), 학습(learning), 그리고 인식(recognition)을 

종속변수로 수행한 PLS 회귀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Dependent Independent

behavior

awareness, computing, image, 

network, object, pattern, 

representation, speech

interface
computing, data, image, object, 

ontology, speech

learning
computing, data, network, 

understanding

recognition
analysis, computing, object, pattern, 

speech, video, vision, voice

Table 3. PLS regression result: dependent=(behavior, 

interface, learning,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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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결과에서 모든 키워드(behavior, interface, 

learning, recognition)에서 계산(computing)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기술임을 알 수 있었다. 즉, AI 시스템 개발에

서 계산 기술은 모든 세부 기술에서 필요한 분야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미지(image) 변수는 행동과 인터페이스 변

수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데이터는 인터페이스와 학

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침을 확인할 수 있다. 

AI 시스템에서 중요한 기술인 학습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계산, 그리고 학습결과의 이해(understanding)

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에 영향을 받고 있다. 또 하나의 중

요한 기술인 인식(cognition)은 음성과 영상과 관련된 패

턴 데이터의 분석 기술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선형, 비선형 회귀분석과는 달리 

PLS 회귀분석을 통하여 AI 시스템을 위한 기술 키워드 간의 

기술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는 키워드 

간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키워드 간의 기술 연관성

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PLS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

는 AI 시스템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위하여 AI 기

술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 세계의 특허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AI 기술과 관련된 특허문서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의 전처리를 통하여 특허문서-단어 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AI 

기술 키워드 간의 기술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LS 회

귀분석을 수행하였다. PLS 회귀분석 결과 AI 시스템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는 행동(behavior), 계산

(computing), 인터페이스(interface), 학습(learning) 그

리고 인식(recognition)의 5개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데이

터의 학습과 이를 바탕으로 한 AI 시스템의 행동(서비스), 

그리고 AI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음성, 영상 등의 인식 

기술이 기본적으로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세부 기

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sustainable) 발전을 위해서 이 키워드들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AI 키워드들과 이들 5개의 기술 키워드 간의 기술 연관성 

분석 결과에 따라 계산(computing)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과 다양한 인식 

기술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터페이스 분야

에서 객체지향 시스템 구축과 온톨로지에 대한 의존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AI 기술 분석을 위하여 AI 관련 특허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AI와 관련된 연구개발 결과

는 논문으로도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특

허문서뿐만 아니라 AI 관련 논문도 함께 분석하여 AI 시스

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논

문에서 사용된 PLS 회귀분석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기술 

분석모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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