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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조업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성장 동력으로써 안정적인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IT 융합을 통하여 산출된

첨단의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산업에서는 산업기

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학문적 기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산업보안 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학문적 범위와 함께 세부적인 분류체계 연구가 아집 미흡한 상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연구된 산업보안 學에 연관된 선행연구를 수집 분석하여 산업보안 學에

대한 개념을 재 정의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방법을 수차례 실시하여 통하여 산업보안 學에 대한

학문적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설계된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해외 산업보안 學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고자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에게 연구방향성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bstract

If  Industrial state-of-the-art technology that made through IT convergence should be to build safely 
environment that can protect then IT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y become convergence and a growth 
engine become stable positioning. In each industry, there has been a steady effort for the industrial security. 
However, they introduced only managerial / technical / physical countermeasur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find a reference point as industrial security necessity, protecting coverage and things and so on. It is to lack 
that academic research in industrial security for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y. In detail, a clear definition 
lack for industrial security. And target range classification lack for industrial security studies. In this study, 
we redefined the concept of industry security through previous studies. Academic classification designed 
industrial security studies through delphi method. we analyzed industry security trends  based industrial security 
studies classification and presented domestic industry research ori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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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조업이 IT기술과 융합되면서 국내 신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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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안정적인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IT 융합

을 통하여 산출된 첨단의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 세계 각국들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려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입장에서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취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이전 및 기술 판

매전략인 기술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증가에 따라 기술보

호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

하고 있다[7, 8].
그러나 현재에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산업기

술이 IT와 융합되어 디지털화 되면서 경쟁기업이나

해외로 손쉽게 유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고건수

와 피해금액이 매년 급격히 증가되어 산업기술 보호

를 위한 전략수립이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1-4].
이와 같은 산업기술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산업기술 보

안의식 제고 교육실시, 국가 핵심기술 보유기업 설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활동을 통하여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6]. 
그러나, 산업기술 유출건수와 피해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안 전담조직 등의 기본적인 환경구축이 제대로 갖

추지 못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IT 정보

자산(IT Information Asset) 중심의 정보보호

(Information Security) 연구에 한정되고 있는 상태이

다.
이와 같이 산업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으나, 기반 체계가 갖

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대

응책만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대한 필요성 및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점을 찾기 어려워하는 상태이다

[9-11].
이처럼, 산업기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보안학

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산업보안학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며, 산업

보안학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 범위에 대한 분류가 부

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학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해외 산업보안

학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보안학의 연

구 방향성 제시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산업보안학 학문적 정의 및 분류

2-1 산업보안학 학문적 정의

산업보안의 학문적 정체성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국내에서 아직까지 산업보안의 개념 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안을 관련성이 없

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으로 물리

적 보안이건 정보보안 또는 IT보안이건 자산을 보호

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속성에는 차

이가 없다. 단지 대상과 수단에 있어서 구분될 뿐이

며 물리적 보안에서 강조하는 침입 탐지나 접근통제

등은 모두 정보보안에서도 강조하는 원칙이다. 직접

서류를 탈취하건 해킹을 하건 결국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곳을 지키고 어떻게 보호하느

냐 하는 보호의 대상과 수단이 다를 뿐이지 자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방지하는 근본 목표는 다를 바 없

다. 둘째, 산업보안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한정하

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기술과 기밀

유출 방지는 산업보안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산업보안을 산업기술 및 기밀유

출 방지와 동일시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산업

보안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은 산업보안의 개념화는

물론이고 산업보안의 성장 잠재력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

적되고 있다. 셋째, 즉각적인 보안성과를 기대하는

산업계의 요구로 인해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구체적

인 대응 방안 마련에만 치중하다보니, 산업보안의 개

념화와 같은 학문적 기초를닦는데 미흡한측면이 있

다. 이처럼 개념화를 통한 이론적 분석의 토대를 마

련하는 것이 학문적 정체성 마련의 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보안의 개념화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산업보안이란 용어가 현재는 보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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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고 있다. 산업보안은 2003년에 산업기밀보

호센터 설립과 함께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서 용어가 일반에게널리알려지기 시작했고, 2006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서 산업보안기술과 보안산업 등이 법률용어로까지

구체화되었다. 매해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보안이란 용어가 신문, 방송 등 언론

을 중심으로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업

보안이란 용어 뿐만 아니라 ‘산업기밀보호’를 비롯하

여 ‘기업보안’, ‘보안관리’, ‘융합보안’, ‘민간경비’, 
‘민영보안’ 등 다양한 용어가 산업보안의 개념과 혼

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다양한 용어

들이 산업보안의 부분적 개념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

립적 개념인지에 대한 설정 또한 이뤄져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산업보안의 용어를 사전적의미로 살펴보면 ‘산업’

과 ‘보안’의 합성어로 정의할 수 있다. 산업이란사전

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기 위하여 하는 일” 또는 “생
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등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보안이란 “방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활동을 가

능하게 하는 환경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또는 “범죄
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나 사회 안녕과 질서를 지키

는 것” 등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보안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 외에도 단순히 산

업기술의 유출 방지에 국한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도 한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대학원이 편찬한 ‘산업

보안실무’에서는 “산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

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 문서, 시설, 자재 등을 산업

스파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보

호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이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익에 저해가 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라는

관점에서볼때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과 방지노력이 보다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산업보안과 기업차원의 산

업보안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산업보안을 산

업기술의 유출방지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국가차원

의 산업보안이란 정부기관이 국익 보호를 위해 산업

기밀 해외유출 차단을 위해 수행하는 교육ㆍ컨설팅

지원 등 유출 예방활동 및 산업스파이색출활동을말

한다. 반면 기업차원의 산업보안은 기업ㆍ연구소 등

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경영상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인원ㆍ문서ㆍ시설ㆍ전산ㆍ통신 등을 경쟁국

가 또는 업체의 산업스파이 등 위해 요소로부터보호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개입의 정당성과 근거를 설명하는 측면에서

산업보안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라는 개념으로 이

해할 수 있지만, 사전적 용어 자체의 의미와 정의를

고려할 때 산업보안의 개념을 단순히 산업스파이 등

으로부터 산업기술과 기밀을 보호하는 활동에 국한

하는 것은 산업보안의 영역을 지나치게 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

보안을 산업을 보호하는 활동으로써 산업 내 유ㆍ무

형의 모든 자산을 지키는 ‘자산보호(asset protection)'
와 피해를 막는 ’손실방지(loss prevention)' 활동으로

정의한다.

2-2 산업보안학 분류 및 범위

산업보안의 학문영역은 법/제도/정책과 경영관리

그리고 기술적 도구를 통섭하는 영역이다. 국내 산업

보안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보유한 유관기관을 살펴

보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동국대학교, 경기대학교, 세종 사이버 대학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해외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된 교

육과정을 보유한 유관기관을 살펴보면 미국 산업보

안 협회, Kent State University, William Tainey Harper 
College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1은 미국 산업보안협

회의 산업보안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기 개설된 산업기술 보호 관련 교육과정을 토대로

산업보안을 위한 학문적 분류체계 개념을 설계하였

다. 산업보안의 학문분류 체계(topology)는 상호 배타

적(exclusive)이며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포괄성

(exhaustive)의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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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분야

전문가 A
부적절/모름
판단 이유 및 대안

전문가 B
부적절/모름
판단 이유 및 대안적절 부적절 모름 적절

부적

절
모름

산업보안 경영관리 ○
내용 구성에 따라

경영 세부분야(인사조직,  전략) 등
에 해당될 수 있음

○
산업자산 식별 및

평가
○ 경영 세부 분야

(재무, 경영정보)
○ 자산식별은 유무로 인식되므로

산업자산 분류 및 평가로 명칭변경

산업자산 위험평가 ○ 경영 세부 분야(재무) ○
산업보안 관리

(대응책) 체계
○

IS M S  유사 내용이라면,
경영 세부 분야 중

경영정보에 해당

○ 관리체계라는 정형보다 산업보안

관리 제도로

비즈니스 영향분석

및 사업 연속성

관리

○ 경영 세부 분야

(생산, 경영정보)
○

산업보안 투자 및

성과분석
○

경영 세부 분야(재무).  그냥 이름

은 “투자 및 성과분석”으로 하면 어떨

까요?  산업보안 분야에서 고유한 투

자 및 성과 분석기법을 사용할 가능

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

산업보안 경영관리

인증
○ IS M S  유사 내용이라면,  경영 세

부 분야 중 경영정보에 해당
○

산업보안 경영관리에 대한 인증

보다 산업보안 전반적인 인증으로

개념확대, 산업보안 인증

표 2. 산업보안학 학문적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델파이 방법론 적용

Table 2.  Delphi Methodology Applying for Designing Industrial Security Studies Academic Classification

출입통제
(access control)

손실방지
(loss prevention)

공항보안
(airport security)

해상보안
(maritime security)

국경보안
(border security)

석유보안
(oil security)

비상계획
(contingency planning)

신변보호
(personnel protection)

재난관리
(disaster management)

물리적 보안
(physical security)

사이버범죄
(cyber crime)

항만보안
(port security)

마약통제
(drug control)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화재안전
(fire safety)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식품안전
(food safety)

학교보안
(school security)

보안요원
(guards/security officers)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 외 15개 분야

표 1. 미국 산업보안협회의 산업보안 관련분야

Table 1. Industrial Security Classification in ASIS

델파이 방법이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설문을 통

하여 의견을듣고 통계분석 결과를 다시 설문하여 의

견을 수렴 집계하는 반복과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각자의 전문가 의견을 수정할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긍정

적이며, 현재 기술 예측연구 분야에서는 90% 이상이

델파이방법을 사용할 정도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

리 잡고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통하여 신

뢰성 있는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비교적 광범

위하고 분석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
표 2와 같이 델파이 방법론을 통하여 산업보안 학

문의 영역을 법학, 범죄학, 경영학, 공학의 4개 분야

로 분류하고 세부 영역을 검증하였다. 세부적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학문적 체계에 대한 객관적 의견 제

시가 가능한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산업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분류된 학문적 체계에 대한 타당

성 확인하였으며 타당성 부족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대분류를 구성하고

표 3과 같이 산업보안에 대한 세부 학문적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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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계하였다.

그림 1. 산업보안학 학문 분류

Fig. 1. Industrial Security Academic Classification

분야 세부 분야 분야 세부 분야

산업

보안

법학

산업기술보호법

산업

보안

범죄학

산업보안이론

산업보안형법 민영보안론

산업보안계약법 산업범죄론

영업비밀보호법 산업범죄수사론

개인정보보호법 산업범죄심리학

기술이전법 화이트칼라범죄론

정보통신보호법
산업범죄예방론　

지식재산권

산업

보안

경영학

산업보안

경영관리

산업

보안

공학

컴퓨터기술원론

정보통신기술

자료구조
산업보안

관리체계
알고리즘과문제해결

운영체제

비즈니스

영향분석 및

사업연속성 관리

인터넷보안

컴퓨터네트워크

정보윤리

산업보안 투자

및 성과분석

정보보호시스템

산업보안기술

표 3. 산업보안학 학문 세부 분류체계

Table 3. Industrial Security Academic Detail 

Classification

Ⅲ. 해외 산업보안 연구동향 메타적 분석

3-1 연구동향 메타적 분석 조사설계

연구동향 메타적 분석(Meta Analysis)이란 이미 이

루어져 있는 많은 수의 개별연구들을 분석하여 종합

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통합된 관점의 연구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양적 연구방법으로써 분석의 분석이

라 불리운다. 기본 분석 모델로는 분야 별/저자 별

논문건수, 연도별 논문건수 및 누적논문 건수, 연도

별 저자 수 및 신규저자 수 등을 분석하며, 상세 분

석 모델로는 저자 연관 분석, 사례연구, 종횡단적 설

문, 기술적 연구, 이론적 연구 등의 연구방법 연구분

야별 성숙도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

안학 연구동향 분석을 위하여 표 4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해외 산업보안 전문 논문지로 Journal of 
Security Education  및 Journal of Applied Security 
Research 132 편, Security Journal 183 편, 기타 논문

으로 “산업보안(industrial Security)", “정보 유출

(Data/Information Leakage)”, “내부자 유출(insider 
threat/incident)"  키워드 검색 논문 101 편을 합한

41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논문을 대

상으로 하였다.

학문영역 연구동향 분석기준

산업보안법학 국가 정책 및 제도,  증거채택

산업보안범죄학
테러 대응 활동, 절도 대응 활동,
수사대응, 사건수사(체포)

산업보안경영학

관리적 보안,  조직 구성 및 관리

(프로그램 및 켐페인), 교육,
위기 분석 및 대응

산업보안공학 산업보안 도구 개발 및 대응

기타 동향 및 전망

표 4. 산업보안학 연구동향 분류기준

Table 4. Classification Standard for Research 

Trends of Industrial Security Studies 

3-2 산업보안학 학문분야 별 분석

산업보안학 학문 분류에 따라 산업보안 연구동향

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전체 416개 논문을 기

반으로 범죄학 164편(39%) > 경영학 109편(26%) > 
공학 90편(22%) > 법학 32편(8%) > 기타 21편(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제 17 권 제 1호 2013년 2월 (JKONI 17(1): 123-131, Feb. 2013)128

그림 2. 산업보안학 분류에 따른 학문분야 

연구 비중

Fig. 2.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Weight according to the Academic 

Classification

해외에는 산업보안범죄학을 기반으로 산업보안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업보안법

학의 연구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보안

법학의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법률적 해석 또는 각

국가 지향적인 법제 방안에 대한 학술적 연구보다는

국가 내 기반조성에 의의를둔 연구가많아 학술지에

는 제출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보안에 관한 연차별 논문 수는 2008년 64편 > 

2011년 59편 > 2010년 57편 순으로 활성화 되어있으

며, 2012년 논문 수는 6월까지의 연구임을 고려하였

을 때 2012년도 논문 수는 약 72편으로 가장 활성화

되는 시기로 보인다.

그림 3. 연차 별 산업보안학 논문 수

Fig. 3. Annual Industrial Security Studies Paper

 법학 범죄학 경영학 공학 기타 합계

2004 5 12 7 5 2 31
2005 4 10 14 8 0 36
2006 2 15 10 6 1 34
2007 5 13 12 6 15 51
2008 7 26 15 16 0 64
2009 2 24 12 10 0 48
2010 1 19 17 19 1 57
2011 4 21 18 15 1 59
2012 2 24 4 5 1 36
합계 32 164 109 90 21 416

표 5. 연차에 따른 학분분야별 산업보안학 논문 수

Table 5. Industrial Security Paper according to Annual 

and Academic Classification

그림 5는 산업보안 연구동향에 대한 포트폴리오

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분석은 연구과제의 성숙도

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문헌형태에 따라 해당기술

의 현 수준을 판단해 볼수 있다. 횡축인 x축은 1년간

의 논문건수를 나타내고, 종축인 y축은 논문을 신장

율로 나타낸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보안 논문신장율

에 대한 수식을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식 1을 기반으

로 좌우측 변수에 따라 연구 성숙도의 라이프사이클

과 현재 해당주제 연구의 발전형태는 어떤상태인지

를 분석할 수 있다.

논문신장율 
  

×   (1)

그림 4. 산업보안 연구동향 포트폴리오 맵

Fig. 4.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Trends 

Portfolio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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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업보안 연구동향 연결 중심성

Fig. 5. Industrial Security Research Trends Centrality Degree

연구 분야의 성숙도를 사이클로 표현하면 탐색기

→ 성장기 → 발전기 → 성숙기 → 쇠퇴기로 나타낼

수 있다. 탐색기(새로운 연구 분야의 발굴)에서 논문

의 발생건수는 적지만 신장률이 매우 높으며, 탐색기

이후 성장기(연구 분야 기반)는 발전기 성숙기(연구

분야 활성기)에는 논문의 발생건수와 신장률 감소하

고, 성장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업보안학에

대한 연구는 현재 한 번의 성숙 사이클을 거쳐 2012
년도에는 성장/발전기로 들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3-3 산업보안 연구동향 연계성 분석

산업보안 연구동향 연계성 분석을 위하여 논문 내

키워드를 추출하여 지능형 데이터 분석 도구인

Netminer로 분석하였다. 키워드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차원의 접근만 살펴보

았다. 연구경향 분석에 있어 연결중심성은 양적인 측

면에서 연구되어진 연구주제들 간에 가장 많이 영향

을 미친 연구주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연결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한 산식은

식 2와 같다.



한국항행학회 논문지 제 17 권 제 1호 2013년 2월 (JKONI 17(1): 123-131, Feb. 2013)130

  




 

  키워드로부터로의 연결 값
  (2)

전체 416개 논문 키워드 1100개 분석 결과, 노출

10회 이상의 관련성 높은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은 그

림 5과 같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각 학문 분야별 빈도수가 높은 3개의 키

워드를 분석하면 그림 6과 같이 분석되었다.

그림 6. 학문분야 별 연구 핵심 키워드

Fig. 6. Research Key Keyword in Academic 

Classification

Ⅳ. 결  론

산업기술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현업에서는 산업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왔으나, 
기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단발성의 관리적/
기술적/물리적 대응책만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업보안에 대한 필요성 및 보호하고자 하는 대

상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기준점을 찾기 어려워하

는 상태이다. 이렇듯 학술적 기반조성이 미흡한 상

태로 불균형한 산업보안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학

에 대한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해외 산업

보안학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산업보안학

의 연구 방향성 제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산업보안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

하여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재 정의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산업보안 관련 커리큘럼과 미국 산업보안협

회의 산업보안 범위를 기반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산업보안에 대한 범위

및 분류를 정의하였다.
둘째, 해외 산업보안 논문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보안 논문의 기본적인 연구 동향과

포트폴리오 맵으로 산업보안에 대한 발전 형태를 분

석하였으며, 키워드에 대한 연결중심성을 분석함으

로써 산업보안학 분야에 대한 핵심 연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 개념의 재정의와 해외 산업

보안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산업

보안학에 관한 더욱 더 세부적인 분류체계 연구와

함께 융합학문인 산업보안학을 이루는 다양한 학문

들 사이에 연관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학문적 시

너지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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