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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현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새
로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1]. 최근 AI 기술은 
제조, 의료, 금융, 전자상거래, 교통, 건설,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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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의 기술 융복합 분석에 관한 것이다. 특허문헌의 IPC 코드 ‘섹션-클래스’를 

하나의 기술로 정의한 후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핵심 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하

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핵심 기술은 G06로 총 52개의 다른 기술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 기술 간 상호 연결이 많은 기술은 G06, H02, G01, G08, H04, G10, G16, A61 등이다. 또한 기술 간 상호 

관계가 가장 많은 조합은 G06⇄H04으로 G06가 H04 보다 더 중심적인 기술이다. 즉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

(G06)과 통신 기술(H04)의 융복합으로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술 트

렌드와 기술 융복합의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echnology convergence analysis of patent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fter defining the IPC code ‘section-class’ of the patent literature as one 

techn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technologies was analyzed and visualized using the social 

network analysis(SN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r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patents is G06, which has a mutual relationship with a total of 52 other technologies. Technologies 

with many interconnections between technologies include G06, H02, G01, G08, H04, G10, G16, and 

A61. Additionally, the combination with the most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ies is G06⇄H04, with 

G06 being a more central technology than H04. The convergence of e-commerce-related business 

models(G06)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H04) is making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creating 

innovative services and products. As a result, we can confirm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promoting innovation and convergence in various industries, and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echnological trends and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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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 예를 들어, 제
조업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디지털화 및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
러한 시스템은 각종 현장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며, 물류와 재고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 산업에서는 AI가 진단 보조 시스템
이나 신약 개발 등에서 활용되며,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투자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 분석 등을 통해 고객의 니즈
를 반영한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고객별 맞춤형 상품 추
천 시스템과 함께 고객의 구매 선호도를 분석하여 상
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특허 분류 체
계는 중분류로 학습 및 추론, 언어 지능, 청각지능, 시
각지능, 복합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이처럼 인공
지능 기술은 전 산업에 걸쳐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허 정보학[3]의 관점에서 특허문헌 분석은 관련 
분야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새로운 특허를 제안하
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특허
의 특허분류 정보를 이용해 ICT 관련 산업의 융합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IPC co-classification 
분석 등이 시도되었다[4]. 최근 특허문헌의 국제특허분
류(IPC) 코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 간 상관 
분석에 대한 연구[5]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전자상
거래(G06Q) 관련 특허의 기술 융복합 분석[6],[7] 등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핵심 기술을 조사하고, 관련 산
업에서 기술 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다. 

특허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 검색, 배포, 관리하는 
특허 분류체계 중 하나인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코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공표한 
국제적인 표준 분류 방식이다. IPC 코드는 섹션
(Section), 클래스(Class), 서브 클래스 (Sub-Class), 
메인그룹(Main-Group) 및 서브 그룹(Sub-Group)의 
계층 구조를 가진다. 특허문헌에는 기술 내용에 따라 
한 개 이상의 IPC 코드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특허의 
기술 내용(혹은 기술 주제, 기능 및 용도 포함)을 명확
하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 내용이 단독일 

경우 ‘주분류(Main Category)’ 코드가 부여되고, 기술 
내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핵심 기술을 ‘주분류’로 제
시하고, 그 외의 보조적인 다른 기술은 ‘부분류
(Subcategory)’로 분류한다[8].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간의 상호 융합 및 연결 구조를 분석하
기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 방법을 이용하였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인
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또 어떤 
기술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하고자 한다. 

2. 특허문헌 수집 및 연구방법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문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정보넷 KIPRIS 
(www.kipris.or.kr)를 이용하였다[9]. 특허정보넷 
KIPRIS(www.kipris.or.kr)의 스마트 검색 <TL=[인공
지능+AI+(Artificial*Intelligence)]>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 4,875건을 확보한 
후 IPC 코드가 2개 이상인 특허문헌 2,753건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특허문헌의 IPC 
코드에서 ‘섹션(section)-클래스(class)’를 하나의 기
술로 정의하였다. 또한 특허문헌의 부분류 IPC 코드가 
여러 개(부분류1, 부분류2, 부분류3, 부분류4)일 경우 
IPC 코드 간 주분류와 부분류의 기술 쌍(pair)을 노드
(Node)와 링크(Link)로 설정하기 위해, ‘주분류-부분
류1’, ‘주분류-부분류2’, ‘주분류-부분류3’, ‘주분류-부
분류4’와 같은 쌍으로 분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문헌에서 제시한 각 IPC 코드를 
노드로 설정하고, IPC 코드의 주분류-부분류 관계를 
링크로 판단하여 분석하였다[10]. 사회 연결망 분석을 
위해 잘 알려진 UCINET 6 for Windows를 이용하였
고, 시각화를 위해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기술 융복합 분석 결과

그림 1은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사회 연결망 분석 결
과이다. IPC 코드 간 주분류와 부분류의 기술 쌍(pair)은 
각각 하나의 노드(Node)를 나타낸다. 각 노드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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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들어오는 화살표의 굵기와 크기는 해당 기술 간 연
결 강도와 빈도를 의미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핵심 기술은 G06으로 총 
52개의 다른 ‘섹션-클래스’ 기술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
다. 그 다음으로, G01(28개), G08(25개), H04(24개), 
A61(23개), G09(21개) 순이다. 각 핵심 기술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G06(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알고
리즘을 다루는 기술이며, G01(Measuring; Testing)은 
측정, 품질 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측정 장치나 검사 방
법에 해당한다. G08(Signalling)은 신호를 다루는 기술
이고, H04(Electric Communication Technique)는 
통신 기술이나 통신 장치를 다루는 기술이며, 
A61(Medical or Veterinary Science; Hygiene)은 의
료 기기, 진단 방법 등을 다루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G09(Educating; Cryptography; Display; 
Advertising; Seals)는 교육 및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
술이다. 

표 1에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대표 기술인 G06, 
G01, G08, H04가 주분류로 역할하는 ‘주분류-부분
류’ 기술 간 상호 연결 현황을 정리하였다. 예를 들어 
주분류 G06와 가장 많은 상호 연결을 맺은 부분류는 
H04(312건), G01(147건), G10(139건), G08(128
건), G16(76건), A61(55건), G05(44건), G07(42건) 
순이다. 주분류 G01과 가장 많은 상호 연결을 맺은 부
분류는 G06(167건), G08(127건), H04(13건) 순이고, 
주분류 G08과 가장 많은 상호 연결을 맺은 부분류는 
G06(134건), H04(63건), G01(49건) 순이고, 주분류 
H04와 가장 많은 상호 연결을 맺은 부분류는 
G06(181건), G10(48건), G08(20건) 순이다. 이와 같

그림 1.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IPC 코드 ‘섹션-클래스’ 간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Fig. 1. SNA results between IPC codes ‘section-class’ of AI-relate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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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분류-부분류’ 기술 간 상호 연결을 통해 인공지
능 관련 특허의 기술 융복합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그림 1의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에서 IPC 
코드 ‘섹션-클래스’의 기술 간 상호 연결이 16회 이상
인 결과만을 별도로 시각화한 결과이다. 16회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해당 빈도 이상의 상호 연결이 데
이터 내에서 유의미한 패턴이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G06은 기술 간 연결의 중심에 위
치하고 있다. 또한 G06, H02, G01, G08, H04, G10, 
G16, A61 등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G06은 H02, G01, G08, H04, G10, G16, A61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술과의 융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이다. 반면, H04는 G08, 
G06, G10, G16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G01, 
H02, A61과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 따라서 H04와 
A61 간의 기술 융복합을 위해서는 G06 또는 G16을 

매개로 한 H04-G06-A61 또는 H04-G16-A61과 같
은 기술 융복합이 필요하다. 즉, H04와 A61의 관점에
서 G06과 G16을 통해 새로운 기술 융복합이 가능해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A61은 G06, G16과는 직접 연
결되어 있지만, H02, G01, G08, H04, G10과는 직접
적인 연결이 없다. 따라서 A61과 G01을 상호 연결하
기 위해서는 G06을 매개로 하면 가능해진다.

표 2에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IPC 코드 ‘섹션-클래
스’ 기술 간 상호 관계와 연결 빈도수를 정리하였다. 
기술 간 상호 관계가 가장 많은 조합은 

G



  H이다. G




  H가 뜻하는 것은 

IPC 코드의 주분류 G06에서 부분류 H04로 연결된 기
술 융복합이 312건이며, IPC 코드의 주분류 H04에서 
부분류 G06으로 연결된 기술은 181건임을 의미한다. 
이는 G06⇄H04 관계에서 G06가 H04 보다 더 중심

표 1.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대표 기술인 G06, G01, G08, H04가 주분류로 역할하는 ‘주분류-부분류’ 기술 간 상호 연결 현황

Table 1. Status of interconnection between ‘main-subcategory’ technologies, with G06, G01, G08, and H04, the 

representative technologies of AI-related patents, serving as the main categories

IPC code
pairs

No. of
Inter-
conne
ctions

IPC code
pairs

No. of
Inter-
conne
ctions

IPC code
pairs

No. of
Inter-
conne
ctions

IPC code
pairs

No. of
Inter-
conne
ctions

IPC code
pairs

No. of
Inter-
conne
ctionsMain Sub Main Sub Main Sub Main Sub Main Sub

G06
(52개)

A01 36

G06
(52개)

E21 4

G01
(28개)

A01 3

G08
(25개)

A61 4

H04
(24개)

A01 1
A23 2 F03 1 A23 1 A62 10 A61 3
A43 3 F16 4 A61 6 B05 1 B08 1
A45 3 F17 1 B07 3 B60 2 B60 1
A47 11 F21 3 B23 1 B63 9 B64 1
A61 55 F24 6 B25 1 B64 5 E01 1
A62 5 F25 2 B60 5 E01 2 F16 1
A63 25 F27 1 B63 1 E04 2 F21 1
B01 1 F41 4 B64 6 E05 2 F24 2
B05 2 G01 147 B65 1 F16 1 G01 12
B07 1 G02 10 E01 1 F21 2 G02 2
B08 3 G03 15 E02 1 F24 2 G03 5
B23 3 G05 44 F16 2 G01 49 G04 1
B25 21 G07 42 F23 1 G03 3 G05 1
B29 2 G08 128 F41 1 G04 1 G06 181
B41 2 G09 71 G02 1 G05 2 G07 3
B60 15 G10 139 G03 3 G06 134 G08 20
B63 9 G11 7 G05 2 G07 5 G09 3
B64 17 G16 76 G06 167 G09 8 G10 48
B65 9 H01 4 G07 1 G10 8 G11 1
B66 1 H02 16 G08 27 G16 3 G16 7
C02 4 H03 1 G09 1 H01 1 H01 1
C09 2 H04 312 G16 3 H02 3 H02 3
C12 2 H05 13 H01 4 H04 63 H05 4
E01 8 H02 10 H05 2
E02 4 H03 1
E03 3 H04 13
E04 5 H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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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이라는 뜻이다.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기술 
간 상호 관계가 가장 많은 조합이 G06과 H04 라는 것
은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 모델(G06)과 통신 기술
(H04)의 융복합으로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 구축과 함
께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하고 있다.

그림 2. 사회 연결망 분석 결과 (기술 간 상호 연결 빈도수가 

16회 이상)

Fig. 2. SNA results between IPC codes ‘section-class’ of 

AI-related patents (Interconnection frequency between 

technologies is 16 or more)

표 2.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주분류-부분류 기술 간 상

호 관계 (빈도수)

Table 2. Interrelationship between main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patents (Frequency)

No.

Interrelationship
between
Main and
Subcategory

Freq. No.

Interrelationshi
p between
Main and
Subcategory

Freq.

1 G



  H 493 5 G




  G 262

2 G



  G 314 6 G




  G 190

3 A



  G 303 7 A




  G 178

4 G



  G 300 8 G




  G 93

  

그 다음으로 기술 간 상호 관계가 많은 조합은 

G



  G, A




  G, G




  G, 

G



  G, G




  G, A




  G 순

이다. 따라서 G01은 G01⇄G06 관계에서 더 중심적
인 기술이며, A61은 A61⇄G16 관계에서, G61은  
G06⇄G16 관계에서 각각 더 중심적인 기술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기술 트렌드와 

기술 융복합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특허정
보넷 KIPRIS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4,875건을 확보한 후, 
IPC 코드가 2개 이상인 특허문헌 2,753건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먼저 특허 문헌의 IPC 코드 ‘섹션-
클래스’를 하나의 기술로 정의한 후 사회 연결망 분
석 방법을 이용하여 핵심 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하
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사회 연결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핵심 기술은 
G06(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로 확인
되었다. G06은 기술 간 연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다. G06은 총 52개의 다른 기술과 상호 관계를 맺
고 있다. 주분류로서 G06가  가장 많은 상호 연결
을 맺은 부분류는 H04(312건), G01(147건), 
G10(139건), G08(128건), G16(76건), A61(55건), 
G05(44건), G07(42건) 순이다. 기술 간 상호 연결
이 많은 기술은 G06, H02, G01, G08, H04, G10, 
G16, A61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특허의 기술 
간 상호 관계가 가장 많은 조합은 G06⇄H04로 확
인되었다. IPC 코드의 주분류 G06에서 부분류 H04
로 연결된 기술 융복합은 312건이며, 주분류 H04에
서 부분류 G06으로 연결된 기술은 181건이다. 이는 
G06⇄H04 관계에서 G06가 H04 보다 더 중심적인 
기술이라는 뜻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과 융합을 촉진하고 있음을 확
인하고, 기술 트렌드와 기술 융복합의 방향성을 파악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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