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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미디어 상과 한 련이 있는 상과 음향기기 제조 기술을 분석하고, 출원인을 기업, 연구

소, 학, 개인, 공공으로 구분하여 기술통계 분석, 집단지성 분석, 개방형 신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소  

학에서 기술을 통한 신 인 아이디어의 발 이 필요하며, 학에서 미디어 분야의 기술을 확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한 시 이다. 실제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인이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기술과 

련된 것이 많았고, 학이나 연구소에서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콘텐츠와 련된 것이 많았다. 이는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는 불가분의 계에 있으며 하드웨어 기술 특허의 범 하고 심도있는 개발이 필요하며 소

트웨어 콘텐츠가 더욱 다양하고 창의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echnologies related to video and sound device manufacturing closely related to media images, 

divided applicants into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individuals and the public, and conducte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llective intelligence analysis, and open innovation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xpress innovative ideas 

through technology in research institutes or universities, and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technologies in the media field 

in universities. Looking at the contents of patents actually filed, patents filed by companies or individuals were mostly 

related to media technology, and patents filed b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ere mostly related to media content. 

This means that hardware technology patents should be developed extensively and in-depth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media technology and content, and should be a driving force for software content to play a more diverse and 

creativ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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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술이 상호 작용하고 융합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 

경제  변화가 래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명을 

래하고 있다. 를 들어, 증기기 을 이용한 기계화 

기술로 제1차 산업 명이 시작되었으며, 기와 에

지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공장으로 확산하여 량생

산을 가져온 제2차 산업 명이 일어났고, 컴퓨터와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 기술은 제3차 산업 명

을 이끌어 로벌 IT 기업을 부상시켰고, 2015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 기술은 산업구조와 사회 시

스템 신의 제4차 산업 명을 야기하고 있다[1].

인터넷 활용이 인들의 일상이 된 재, 컴퓨터 

사용자들은 메일, 웹서핑, 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블로그나 미니

홈피 등의 이용이 '1인 미디어'로 다양하게 표 되고 

있다. 인스턴트 메신 와 '1인 미디어' 웹사이트의 활

용 범 는 날로 발 하고 있으며, 텍스트와 이미지뿐

만 아니라 오디오와 비디오 이미지 등 멀티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활용으로 팟캐스트와 같은 1인 미디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한 상  콘텐츠 제작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개인 맞춤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소비

되고 있다. 유튜 로 표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

유 서비스는 이들의 창작자와 사용자에서 기하 수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 콘텐츠 제작을 한 다양

한 문 도구들도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개발되고 

있다. 포털(portal) 사이트와 같은 부분의 인터넷 사

이트는 동 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웹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 자나 인터넷 사용자에 

의해 웹페이지에 업로드되어 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제도의 목 은 개발자가 독 으로 개발된 기

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극 화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제삼자에게 공개함으

로써 궁극 으로 국가의 기술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이

다. 특허정보는 신기술에 한 기술정보로서 독 권을 

가진 권리정보이므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때 특허정

보는 기술개발을 진하고 기술개발의 유효성을 높여 

기업 경 에 이바지할 수 있는 략  정보를 제공한

다. 따라서 특허는 기술 , 산업  정보 측면에서 풍부

한 데이터의 원천이며,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자신의 

기술내용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 분야의 국가, 기업, 연

구자의 기술 수 을 추출할 수 있다[2]. 특허청은 특허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동향을 악하기 해 

매월 지식재산권에 한 최신 정보를 한 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통계 동향을 발표하고 있으나, 특정 산업에 

한 통계분석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3].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방향 인터페이스로 

환된 2000년 에는 개인의 가치 의 다양화와 문화

된 정보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활용

은 정보의 유통과 공유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  제약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로벌 환경에서 뉴

미디어 개발을 한 경쟁이 세계  기업을 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와 상은 최근 TV, 화, 고, 인터넷 등 

미디어 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학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에 한 이

해를 바탕으로 화, 방송, 비디오 그래픽, 촬 , 편집 

등 미디어 상과 련된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다양

한 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할 수 있는 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미디어 상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련하여 기업

이나 학 등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특허정보 분석을 

활용한 기술 동향 분석에 한 연구는 많지만, 개별기술

에 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기술의 주체인 출

원인의 특성에 한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미디어 상과 한 련이 있는 상 

 음향기기 제조와 련된 특허정보를 분석하고, 기

술의 주체인 출원인을 기업, 연구기 , 학, 개인, 공

공으로 구분하여 미디어 상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Ⅱ. 선행 연구 검토

정보통신의 발달로 미디어의 활용성이 확 되고 그 

로, 수화의 상을 촬 하여 미디어 이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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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를 이용하여 수화 동작을 인식하고, 수화의 의미

를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가 있다[4]. 한, 노인인구 

증가, 인 라 부족, 문 인력 부족 등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실 인 미디어 기술과 서비

스를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인지 훈련 시스템을 설계

하고 실행한 연구도 있다[5].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최근에 발표된 연구는 기업

이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지속해서 높일 

수 있으며, 특허의 요건인 독창성(신규성), 진보성, 실

시 이용 가능성 가치가 정 이고 독 으로 산업

과 련되어 있음을 발표했다[6].

미디어는 창조산업에서 창의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신산업으로 제3차 산업 명과 제4차 산업 명의 연

결고리로도 용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

로 게임, 스포츠, 통신, 테마 크 등의 산업으로 역

이 확장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한국 표 산업 분류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에는 방송산업, 고산업, 화  

음반 등 콘텐츠 산업, 정보통신 산업 등이 속한다1).

한국특허 정보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연구되어 온 

특허지수를 활용하여, 기술 활동성, 신성  기술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는 지수를 제안하고, 핵심 기술

에 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3].

2008년부터 2019년까지 4,753건의 미국 특허청 특

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 역과 

지식 구조에 한 깊은 이해를 통해 기술과 련된 

업계  정책 결정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7].

논문  특허 기반의 ICT 동향 분석 연구를 통하

여 ICT 분야 핵심 기술의 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기 을 제시

한 바 있다[8].

특허 문헌의 IPC 코드 분석에 의한 사물인터넷 분

야 교육과정에 한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통신 기술

의 강조, IT 경 시스템 련 교육의 확 (창업 교육 

 특허 출원 포함), 사물인터넷의 확장과 융합 련 

교과목의 반  등이 교육과정 편성  운  시에 고

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발표하 다[9].

특허지표를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유망기술 분석에 

한 연구를 통하여 4차 산업 시 의 기술 변에 따

1) https://kosis.kr/statisticsList

른 공백 기술을 도출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한 

지역산업의 움직임을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

다[10].

스마트 의류에 한 특허정보를 이용한 실증  정

보분석을 통해 스마트 의류의 최근 기술 동향  향

후 기술개발 방향을 분석하고, 자/정보통신 기술 분

야와 특허 유율과 시장확보지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여 핵심 기술의  치와 향후 발  방향을 

제시하 다[11].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산업 동향의 분석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출원인을 기업, 연구소, 학, 

개인, 공공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기술 동향을 분석

한 연구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 정보분

석을 통하여 출원인 형태별로 기술개발 동향에 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술개발 정책을 발굴하

는 방안이 필요하다.

Ⅲ. 특허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3.1 특허 데이터 수집  연구 틀

특허청(www.kipo.go.kr)에서는 산업(KSIC)-특허

(IPC) 연계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계표는 생산·노

동·R&D 등 경제지표가 집계되고 있는 한국표 산업

분류(KSIC)와 특허통계의 집계기 인 국제특허분류

(IPC) 간 상호 연계를 한 매칭 표로 지재권 통계정

보와 산업, 경제 정보의 상호 연계분석이 가능하다. 

산업 통계 작성 시 경제, 산업구조  산업 간 유기  

구성, 상 성의 비교·분석이 쉽도록 분류(21개), 

분류(76개), 소분류(228개), 세분류(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2).

특허 데이터는 상과 음향기기 제조업 분야(산업

분류(KSIC):C26(C2650))에 해당하는 특허 분류

(G03B31, G10L, H03J, H04H, H04N, H04R)를 키워드

로 특허청 산하기 인 특허정보원에서 운 하는 특허

데이터베이스(www.kipris.or.kr)를 통해 수집하 다. 

출원 연도를 기 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의 상이나 음향기기 산업 분야의 특허 40,133건을 

2) https://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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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출원인을 표 화하고, 주소를 정리한 후 특

허 기술통계분석  지표분석을 연구하 다. 

본 논문의 분석 연구 틀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

다. 지표분석으로 출원인을 심으로 개방형 신 넓

이(Ratio Of Innovation; ROI), 개방형 신 깊이

(Intensity Of Innovation; IOI), 발명자를 심으로 집

단지성, 기술을 심으로는 기술 활동성 분석을 수행

하 다.

그림 1. 연구 틀
Fig. 1 Research frame

3.2 기술  분석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

류)는 특허발명의 기술 분야를 표하는 국제 으로 

통일된 분류체계이다.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기술  

분야에 따라 하나 이상 IPC가 부여된다. IPC가 많다

는 것은 응용기술 분야가 많다는 의미하기도 한다.

산업분류는 유사성에 따라 생산 단 (사업체 단 , 

기업체 단  등)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체계 으로 분

류한 것이다. 기술은 하나의 산업에 용될 수도 있지

만, 여러 산업에 용될 수도 있다. 반 로 한 산업에 

여러 기술이 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기술과 산업은 

서로 향을 미치며 이들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기

술  산업의 발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3.3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분석

특허에 있어서 기술개발의 주체는 발명자이다. 과

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

며, 공동연구의 결과는 공동 발명의 유형으로 나타난

다.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발명의 목 과 효과를 달

성하기 해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등 발명의 완성

을 한 기술  아이디어의 창조  행 에 실질 으

로 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12].

즉 기술  아이디어의 창조  행 에 실질 으로 

력하는 사람을 집단지성이라 할 수 있다. 발명자의 

평균 수가 많다는 것은 집단지성의 발 이 높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출원인의 특허를 라하고, 발명자를 라 하면 

집단지성 는 식 (1)로부터 구할 수 있다.

 









           ⋯ (1)

3.4 개방형 신분석

Chesbrough(2006)[13]은 개방형 신은 “내부의 

신을 진하고 외부와 연계시키고 시장을 확산하기 

해, 목 성을 가지고 지식의 내부  외부 으로 활

용하는 것”으로, Litchenthaler(2008)[14]는 “개방형 

신은 신과정에서 기술의 획득과 활용과 같은 주요 

기술경  과업을 내부  외부 으로 수행하는 기업

의 역동 인 역량을 체계 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

의되고 있다. 개방형 신은 개방형 신 략을 넘어

서 개방형 신 문화의 정립과 확산, 개방형 신 엔

지니어링,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신까지, 개방형 

신 미시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신 체제, 국가 신

체제의 개방형 신을 포함하는 개방형 신 거시경

제까지 이론 , 실질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Laursen & Salter(2006)[15]는 개방성 정도의 측정

을 해 검색의 넓이(Search Breadth)와 깊이(Search 

Depth)라는 개념을 최 로 도입하 다. 넓이는 트

나 활동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깊이는 그 활동의 강

도를 의미한다. Herstad 등(2008)은 이 개념을 검색 

활동에서 업, 보호, 외부 신까지 확장하여 각 넓

이와 깊이를 함축하여 기업의 모든 개방형 신 활동

을 의미하는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Laursen & Salter(2006)는 각 외부지식 원천의 요

도가 같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서 각 원천의 요성, 

활용 빈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Yun(2009)[16]은 개방형 신의 정도를 넓이와 깊이 

개념의 곱으로서 단일 개념화하 을 뿐만 아니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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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깊이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개발형 신분

석에 한 Laursen & Salter(2006)의 개념을 상당 부

분 보완한 새로운 개방형 신 계량 분석 방법을 제

안하 다.

개방형 신분석에는 2가지 지표가 사용된다. 첫 

번째는 개방형 신의 넓이를 측정하는 ROI(Ratio Of 

Innovation), 두 번째는 개방형 신의 깊이를 측정하

는 IOI(Intensity Of Innovation)가 있다. 본 논문에서

는 2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출원인의 유형에 따른 개

방형 신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출원인의 특허를 라하고, 출원인의 신 특허를 

라하고, 출원인을 라 하면 각각 와 를 

식 (2)로부터 구할 수 있다.

 









                ⋯ (2)

  









                ⋯ (3)

Ⅳ. 특허분석 결과  논의

4.1 특허 기술통계 분석

미디어 분야의 수집된 특허를 출원인 유형  연도별

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미디어 분야 특허의 출원인 유형별 출원 
추이

Fig. 2 Application Trends by Applicant Type for 
Patents in the Media Field

미디어 분야 특허는 2017년도에 주춤하는 추세 으

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3%의 증가로 늘

어나는 추세다. 출원인 각 유형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내외국인 출원 비율은 해당 국가의 기술 인 문

화 비율을 의미한다. 즉, 해당 기술 분야에 내국인의 

출원 비 이 높다는 것은 그 분야 기술의 주체가 자

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출원 비 이 높은 

만큼 외국인이 기술의 주체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

는 것이다.

표 1은  분야의 외국인 출원 비율은 특허청 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자가 재정리한 것으로 평균 22.0%

인 것에 비해, 미디어 분야의 외국인 평균 출원 비율

은 25.2%로 높은 편이다. 이는 외국인이 다른 분야에 

비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

한다. 

Application Year 2016 2017 2018 2019 2020

Enterprise 6,080 5,337 5,541 6,600 7,481 

Individual 975 845 874 949 1,157 

University 683 502 539 533 664 

Laboratory 591 476 457 461 520 

Public 38 35 28 47 59 

Total of Application 
Year 8,054 7,018 7,211 8,305 9,545 

※Foreign 
application 
rate(%)

Media 
Field 22.9 24.8 25.7 26.4 26.4

All 
Fields 21.6 22.6 22.3 21.7 21.7

표 1. 미디어 분야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 동향
Table 1. Trend in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year in the media field

미디어 분야의 수집된 특허 데이터의 출원인을 

상으로 기업, 개인, 학, 연구소, 공공으로 구분하여 

특허 출원 황을 분석하면 그림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인이 개별 기업과 소규모 신생기업을 포함한

다는 을 고려하면 미디어 분야에서는 기업이 기술

을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론  연구보다

는 실제 용이 가능한 기업과 개인이 주도하는 기술

과 산업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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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는 모든 분야의 과학기술을 포함하지만, 

IPC에 맞추어 분류되어 있다는 장 이 있다.  세계

으로 통용되고 있는 IPC는 특허 문헌에 해 국제

으로 통일된 분류를 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정

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IPC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

우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서도 

IPC에 의한 분류체계를 기본 으로 표기하고 있으므

로 IPC를 제 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IPC를 통하여 

상호 련된 기술로 분류  추출함으로써 특정 분야

에서 세부 기술 동향도 악할 수 있다[2].

그림 3. 미디어 분야 특허의 출원인 형태별 출원 
분포

Fig. 3 Distribution of applications for patents in the 
media field by applicant type

특허 문헌에서 IPC가 많다는 것은 기술 다양하다

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서 각 출원인

의 형태에 따라 평균 IPC 개수를 분석하면 표 2와 같

이 평균 4.38개로 분석된다. 

Applicant 
Type

Number of 
patents

Number of 
IPC

Average number 
of IPC

Enterprise 31,039 144,284 4.65

Individual 4,800 20,567 4.28

University 2,921 12,341 4.22

Laboratory 2,505 10,107 4.03

Public 207 974 4.71

표 2. 미디어 분야 특허의 기술 다양성 분석
Table 2.  Technological Diversity Analysis of Patents 

in the Media Field

미디어 분야의 기술 다양성은 출원인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같은 수 의 기술 다양성을 보인다.

4.2 집단지성 분석

공동발명자가 되기 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하여 

실질 으로 상호 력하는 계가 있어야 한다고 

법원이 시하 다. 즉 발명의 기술  과제를 해결하

기 한 구체 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

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   효과를 달성하기 한 구체 인 수단

과 방법의 제공 는 구체 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  사상의 

창작행 에 실질 으로 이바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공동발명자가 많을수록 각 발명자의 지식과 기술  

사상이 더 많이 포함되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출원인의 형태별로 집단지

성을 분석하여 보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pplicant 
Type

Number 
of patents

Number of 
inventors

Collective 
Intelligence(CI)

Enterprise 31,039 87,967 2.83

Individual 4,800 6,855 1.43

University 2,921 10,302 3.53

Laboratory 2,505 12,169 4.86

Public 207 841 4.06

표 3. 미디어 분야 특허의 집단지성 분석
Table 3. Collective Intelligence Analysis of Patents in 

the Media Field

기업의 경우 1건의 특허에 평균 2.83명의 발명자가 

상호 력하지만, 학, 연구소, 공공의 경우는 각각 

3.53, 4.86, 4.06명으로 기업보다는 많은 발명자가 기술  

사상의 창작에 실질 으로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기

업은 기술개발  업비 과 련되어 필요한 인원만 

참여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4.3 개방형 신분석

3.4. 에서 언 된 개방형 신분석을 출원인의 유

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기 을 포함하기 때문에 타 

유형보다 개방형 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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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부분 민간기업이거나 미래에 창업을 제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학이나 연구소, 공공의 경우 기술이 을 기

반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로 개방

형 신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Applicant type Enterp
rise

Indivi
dual

Univer
sity

Labor
atory Public

Total number 
of patents (A) 31,039 4,800 2,921 2,505 207 

Number of 
innovation 
patents (B)

1,913 1,062 754 476 67 

Total number 
of applicants 

(C)
33,186 6,397 3,887 3,052 284 

IOI=C/A 1.07 1.33 1.33 1.22 1.37

ROI=B/A 6.16 22.13 25.81 19.00 32.37

표 4. 미디어 분야 개방형 신분석
Table 4. Analysis of Open Innovation in the Media 

Field

출원된 특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인

이 출원한 특허는 매체 기술과 련된 특허가 많았다. 

반면 학이나 연구소에서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콘텐

츠와 련된 특허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체 기

술을 한 연구개발은 기업이나 개인 분야에서 특별한 

도움 없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이다. 콘텐츠 

기술의 개발은 공동으로 개발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역이다. 따라서 콘텐츠 기술 분야의 개발자인 학과 

연구소는 개방형 신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결과 논의  시사

미디어 상 특허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3%씩 증가하고 있으며, 출원인 유형별로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술은 기업이 주도하

고 있으며, 이는 이론  연구보다는 실제 용이 가능한 

기업과 개인이 주도하는 기술  산업임을 시사한다.

출원인의 유형에 따라 기술 다양성에 큰 차이는 없

지만, 외국인 출원인이 타 산업과 비교해 특허에서 차

지하는 비 이 큰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이 한국 미디

어 산업에 미치는 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을 심으로 기술 보호를 한 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집단지성 분석 결과, 기업보다 학, 연구소, 공공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은 기술개발과 업

비 에 필요한 인력만 참여하기 때문에 집단지성이 

낮은 편이지만, 4차산업 명의 특성에 비추어 집단지

성을 확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개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실제 출원된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

인이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기술과 련된 것이 많았

고, 학이나 연구소에서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콘텐

츠와 련된 것이 많았다. 이는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

는 불가분의 계에 있어 하드웨어 기술 특허가 범

하고 깊이 있게 개발되어야 하며, 소 트웨어 콘텐

츠가 더욱 다양하고 창의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

동력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Ⅴ. 결  론

출원일 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미디

어 기술 분야의 특허정보를 출원인 유형별로 기술통계

분석, 집단지성 분석, 개방형 신분석을 수행하 다.

출원 건수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 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특허 출원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

로 미디어 분야의 기술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기술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외국인의 출

원 비 이 높은 것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산업에 다

른 분야보다는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각 출원인 주체별로 필요한 응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 분야의 기업이 출원한 특허는 약 75%를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기술은 기업이 주도하

고 있으며, 한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비 이 크기 때

문에 창업이 가능한 산업이다. 반면, 연구소나 학, 공

공이 출원한 특허의 비 은 다른 산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소나 학에서 기술을 통한 

신 인 아이디어의 발 이 필요하며, 학에서 미디어 

분야의 기술을 확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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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특허청이 수립한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에 따라 미디어 산업과 한 상·음향기기 

제조업(KSIC: C26(C2650))을 분석한 것으로 기술과 산

업의 매칭에 한계 이 있다. 그러나 실제 출원된 특허

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나 개인이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기술과 련된 것이 많았고, 학이나 연구소에

서 출원한 특허는 미디어 콘텐츠와 련된 것이 많았

다. 이는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는 불가분의 계에 있

어 하드웨어 기술 특허가 범 하고 깊이 있게 개발

되어야 하며, 소 트웨어 콘텐츠가 더욱 다양하고 창의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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