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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Baillon)는 오미자과에 속하

는 낙엽활엽 만경목으로 국내에서는 오미자(S. chinensis 

Baill), 흑오미자(S. repanda Radlk) 및 남오미자(K. japonica 

Dunal)가 재배되고 있으며, 오미자 열매는 한약재, 가공식품, 

오미자차, 건강기능성 식품, 주류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사

용되고 있다(Kim et al., 2010; Lee, 2011). 오미자는 단맛, 짠

맛, 쓴맛, 신맛, 매운맛의 5가지 맛을 함유하고 있어 오미자(五

味子)라 불리우며, 주요 기능성 물질인 리그닌(lignin) 화합물

이 40종 이상 보고되었다(Kim et al., 2017; Kim et al., 2015). 

보고된 약리효능은 동맥경화 억제, 고혈압 예방(An et al., 

2006), 스트레스 억제(Panossian et al., 2008), 근육기능 향상

(Kang et al., 2015),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퇴치(Shi et al., 

2014), 생리활성 효과(Lee et al., 1989) 및 지방대사 개선(Park 

et al., 2017) 등이 알려져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오미자가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피해에 효

과적인 음식으로 소개되면서 기능성 음료 및 식품 개발이 증가

하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미자를 재배하는 중

국에서는 중의약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

로 오미자 관련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Yoon, 

2016). 그러나 오미자가 국내 약용식물 중에서 최대 생산량을 

가지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KOSIS, 2017; Lee et al., 2016), 

오미자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전략, 경제성 평가 및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분석은 부진한 실정이다

(Yoon et al., 2012a). IP 분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인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 수립(Choi et al., 2011),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투자방향 설정(Han, 2010)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IP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허지표(Patent 

index)는 녹색기술 분석(Lee et al., 2014), 국제공동연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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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Kim et al., 2012), 특허 국제경쟁력 분석(Yoon et al., 

2012b) 및 약용작물 국제특허동향분석(FACT, 2017)과 같이 표

준적인 평가지표로서 기술수준과 연구동향 등을 평가하는데 유

용하다고 보고되었다(Jung and Hwang, 2008). 우리는 6개국

(그룹)에서 오미자와 관련하여 출원된 특허를 분석하여 국제적

인 특허동향과 우리나라 오미자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특허 분석범위

오미자와 관련된 특허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및 국

제(PCT) 등 6개국(그룹)에서 11년(2006.1.1-2016.12.31)동안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럽은 유럽특허조약의 가맹

국인 독일, 프랑스 및 영국 등 총 31개 가맹국의 특허를 수집하

였으며, 국제 특허(PCT)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제도를 이용하여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수집하

였다. 특허정보는 윕스온(WIPSON, http://www.wipson.com/)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특허에서 노이즈

(noise) 자료를 제거하고 유효 특허를 추출하기 위하여 4단계로 

데이터를 선발하고 검증하였다. 1단계는 사전문헌조사 및 인터

넷 검색을 통해 오미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술키워드를 선정

하였으며, 2단계는 선정된 기술키워드를 기반으로 국가별 공개

특허에서 16,275건의 특허를 수집하였다. 3단계는 출원 번호를 

기준으로 14,088건의 중복특허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중국특

허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특허전문가가 발명의 명칭, 요약, 전

체 청구항을 검토하여 직접 중복특허를 제거하였다. 4단계는 데

이터 필터링(filtering)을 실시하여 249건의 노이즈를 제거하였

다. 필터링 방법은 특허전문가가 특허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미자와 관련 없는 자료를 1차 선발하고, 

선발 자료는 해당 분야 기술 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하여 최종 제

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16,275건의 수집한 특허를 4단계

의 선발과 검증을 통하여 총 1,938건의 유효특허를 확정하였다. 

특허기술 분류

총 1,938건의 유효특허는 특허분석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10개의 핵심기술 분야로 분류하였다. 10개의 분야는 의약품, 의

약외품, 식품, 사료, 화장품, 재배, 유전체, 장치, 전처리 및 기

타로 분류하였으며, 대상 특허가 둘 이상의 분야에 중복되면 중

요도를 고려하여 핵심 분야에 분류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제

거하였다. 또한 오미자 가공을 위해 사용하는 분쇄, 혼합, 가열, 

추출, 분리, 농축, 건조 및 동결기술은 전처리 기술로 통합하여 

분류하였다(Table 1). 또한 오미자를 사용방법에 따라 단독과 

혼합으로 분류하고, 단독사용은 오미자를 알코올 등의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하거나 유효성분을 분리한 화합물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혼합사용은 다른 약용작물과 혼합하여 의약품 및 

식품 등에 활용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특허 출원연도, 국가, 기

술분야 및 출원인에 따라 각 분야별 특허건수, 시계열 현황 및 

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technical categories and number of selected patents in the six country groups 

Category
Country groups

Korea China USA Japan EU PCTz Total

Medicine 198 89 68 20 17 66 458

Quasi-drugs 28 1 2 1 1 1 34

Food 747 124 34 13 2 20 940

Feed 20 4 - 1 - 2 27

Cosmetics 92 13 18 9 5 10 147

Cultivation 20 37 2 1 - 1 61

Genome 1 - - - - - 1

Manufacture 5 1 1 - - - 7

Preprocessing 17 162 3 2 2 3 189

Etc. 54 8 7 1 1 3 74

Total 1,182 439 135 48 28 106 1,938
z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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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단계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특히 출원인은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21위까지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허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

오미자 관련 기술의 성장단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을 수립하였다(Yun et al., 

2011). 모델에서는 특허 건수와 출원인 수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

를 통하여 주요 6개국의 핵심기술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

였다. 모델에서 기술분야의 성장단계는 태동, 성장, 성숙, 쇠퇴, 

및 회복의 5단계로 구별하여 원형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화살

표 방향은 시간의 흐름이며 원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특허출원

건수와 출원인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해당 국가의 기술 단계에 

대한 도식화를 위하여 전체 유효 데이터를 연도별 4개의 구간으

로 나누고, 각각의 구간별 특허 출원인수 및 출원건수 변화의 상

관관계를 통해 기술의 단계를 추정하였다. 기간별 분류는 1구간

(2007년-2008년), 2구간(2009년-2010년), 3구간(2011년-2012

년) 및 4구간(2013년-2014년)으로 설정하였다.

지식재산권(IP) 부상도 분석 

오미자 관련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가별

로 지식재산권(IP) 부상도 분석을 실시하였다(KEIT, 2016). IP 

부상도 분석은 그룹별로 9년(2006년-2014년)동안의 특허점유

율과 특허증가율에 대한 변동 비율을 사용하여 10개 핵심기술

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였다. 특허점유율은 전체 특허 수 

대비 각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특허증가율은 기하평균

(geometric mean)을 사용한 연평균 증가율을 사용하여 구하였

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는 특허권의 존속기

간과 출원공개제도에 따른 미공개 특허가 많아 분석에 포함하

지 않았다. IP 부상도 분석에서는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가 결정되며 해당 기술 분야의 위치에 따라 

사분면(quadrant)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사분면(우상): 

지속적인 특허출원, 2사분면(좌상): 최근 특허출원 증가, 3사분

면(좌하): 특허출원 도입초기, 4사분면(우하): 최근 특허출원 

감소.

특허지표(patent index)를 통한 기술수준 평가

한국의 오미자 관련 기술발전도 및 기술수준을 평가하기 위

하여 특허인용도지수(Cites Per Patent, CPP)와 시장확보력지

수(Patent Family Size, PFS)를 사용하였다. CPP는 대상국가

의 특허가 이후의 기술혁신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를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질적 수준이 높아 핵심 또는 원

천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Yun et al., 

2011). 특히 미국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 인용문헌이 필수항

목이므로  다른 국가보다 인용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6개

국(그룹)에서 미국에 등록한 379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CPP는 식 (1)을 통하여 구하였다.

특허인용도지수(CPP) = 인용 횟수/전체등록건수 (1)

특허가 갖는 상업성은 시장확보력지수(Patent Family Size, 

PFS)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PFS의 평가 인자(factor)인 패밀

리 특허(family patent)는 동일한 특허가 1개 이상 국가의 특허

청에 유효한 권리상태로 존속하는 것으로, 해당 특허가 가지는 

기술적 중요성과 가치를 나타내므로 패밀리 특허수가 많은 경

우에는 특허를 통한 시장성 확보가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Harhoff et al., 2004). PFS는 식 (2)를 통하여 구하였다.

시장확보력지수(PFS) = 해당국가 패밀리 특허/

전체 패밀리 특허 (2)

특허지표를 통한 기술경쟁력 분석

한국의 기술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6개국(그룹)에서 미국에 

등록한 379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등록건수, 특허영향력

지수(Patent Impact Index, PII) 및 기술력 지수(Technology 

Strength, TS)를 사용하여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평가하였다. 

PII지표는 특허 등록 후에 다른 특허에 인용이 되는 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상대적인 특허 인용도지수이기 때문에 값이 클수

록 이후 특허에 많은 영향을 준, 즉 특허의 경쟁력이 높아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Huang et al., 2003). PII

를 구하는 방법은 식 (3)과 같다. 

특허영향력지수(PII) = 해당국가 CPP/전체 CPP (3)

특허에 대한 국가/기관의 전체적인 기술경쟁력 수준을 평가

하기 위하여 기술력지수(Technology Strength, TS)를 사용하

였다. 기술력지수(TS)는 개별 기술성과들의 질적 수준과 양적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는 지표로서 값이 커질수록 기술력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한다. 즉 특정 국가 또는 기관의 종합적인 기술역

량에 대하여 평가가 가능하다(KIPI, 2005). TS는 식 (4)를 통하

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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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지수(TS) = 특허영향력지수(PII) × 특허건수 (4)

결과 및 고찰

오미자 국제특허동향

총 1,938건의 오미자 특허에서 한국은 1,182건(61%)로 가장 

높은 특허 점유율을 보였으며 중국 23% 미국 7%, 국제 5%, 일본 

3%, 유럽 1%로 나타났다. 전체특허 중에서 한국, 중국 및 일본

의 특허출원비율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오

미자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품목인 것 때

문으로 판단된다.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식품이 940건(48%)으

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 24%, 전처리 10%, 화장품 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치(10건) 및 유전체(1건) 분야는 출원 활동

이 낮게 나타났다(Table 1). 오미자를 핵심기술 분야가 아닌 사

용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단독사용 472건(24%), 혼합사용 

1,460건(76%)으로, 오미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별 특허출원 건수를 연도별로 정량화하여 보면 특허출원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2년 이

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천연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중국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2015년 이후 특허출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특허 출원 후 18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는 출원공개제도 때

문에 특허 출원건수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1). 

특허 출원인의 국적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주로 자국 특허청

에,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여러 나라의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출원인들은 주로 식

품 및 의약품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

유한 중국 티안진(Tianjin) 회사는 전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 출원인에 의

한 특허 신청은 한국에서는 의약품, 일본은 식품, 의약품 등에

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 출원인이 한국 및 일본의 시장

성을 높게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출원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최근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해지

면서 국내 오미자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KOSIS, 2017), 중국은 ‘국가는 전통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

다(중국 헌법 제21조)’는 조항에 따라 전통의약 육성정책 추진과 

중약 자원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 강화(Yoon, 2016) 등으

로 향후 한국 및 중국에서 오미자에 대한 특허출원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허 포트폴리오 모델(portfolio model)

주요 6개국의 오미자 관련 기술의 성장단계를 살펴보기 위하

여 특허건수와 출원인수 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오미자 기술은 모든 구간에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

가 함께 증가하는 양(positive)의 상관이 나타나는 성장기 단계

로 판단된다. 특히 4구간(2013-2014)에서 출원인수와 특허건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향후 오미자 관련 기술 개발이 폭발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ig. 2).

국가별로 한국은 3구간(2011-2012)에서 감소추세가 있었으

나 전체적으로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함께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이며, 중국은 1-3구간에서 정체기에 있다가 최근 성장기 

단계로 발전하였다. 특히 한국은 1구간(2007-2008), 중국은 4

Fig. 1. Trend and share of the applied patents by the countries. 

The X-axis is the year and the Y-axis is the number of patents.

Fig. 2. Landscape of each country for Omija related technology

using portfolio model. A period of steps : 1step (blue, 07-08), 2 

step (red, 09-10), 3 step (grey, 11-12), 4 step (yellow, 13-14). 

X-axis: number of applicant for patent. Y-axis : number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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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2013-2014)에서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급격하게 증가

하면서 해당 시기에 급격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된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감소하는 쇠

퇴기 기술로서 오미자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관련 시장이 활성

화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PCT), 유럽 및 일본은 1구

간부터 3구간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점차 감소하는 쇠퇴

기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4구간(2013-2014)에서 회복기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Fig. 2). 특히 전체 모델의 성장단계 추세

가 한국과 중국 모델의 성장단계 변화패턴과 유사한 것은, 오미

자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을 시사

한다. 

지식재산권(IP) 부상도 분석

오미자 관련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한 지식재산

권(IP) 부상도 분석에서는 특허점유율과 특허증가율을 사용하

여 10개 핵심기술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였다. 전체적으

로 화장품, 재배 분야는 최근 특허출원이 활발한 성장기 기술에 

해당되며 유전체, 의약외품, 사료 및 전처리 분야는 초창기 기

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약품은 출원이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지만 향후 천연물을 활용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소비시장의 증가로 향후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만,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분야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화장품 및 기타분야에서는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초창기에 해당하

지만 식품은 높은 특허증가율과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

인 연구활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의약품에서 높은 

특허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장품에서 활발한 특허활동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료와 유전체는 특허출원이 전혀 없

으므로 미국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경쟁분야를 피해 두 분

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Fig. 3). 일본, 유럽 및 국제(PCT)는 적은 특허수로 인하여 유의

한 통계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지만, 일본 및 국제(PCT)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낮은 특허증가율과 점유율을 보이는 도입기

로 판단되며, 유럽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유의미한 부상(浮上)

이 나타나지 않는 초창기로 추정된다. 

Fig. 3. Intellectual property (IP) analysis of technology competitiveness between the patent share and increasing ratio in the country. 

X-axis: share ratio of patent. Y-axis: increasing ratio of patent. The red line indicates the quadrant; upper right (continuous patents), 

upper left (increase in recent patents), lower left (initial patents), and lower right (recent patent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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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발전도 및 기술수준

한국의 오미자 관련 기술발전도 및 기술수준을 파악하기 위

하여 특허인용도지수(CPP)와 시장확보력지수(PFS)를 이용해 

기술영향력과 시장지배력을 추정하였다. 기술발전도 및 기술

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CPP와 시장성을 평가하는 PFS의 

두가지 지표로 판단하여 보면, 미국은 높은 기술 수준과 시장확

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프랑스 및 대만은 낮은 기

술수준과 낮은 시장확보력을 가지며, 캐나다는 낮은 기술수준

이지만 평균이상의 시장확보력을 보이고 있다(Fig. 4). 

한국은 두 지표에 의하면 낮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으며 상업

적 가치가 낮은 시장확보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는 국제특허 동향분석에서 한국의 특허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기술선점 노력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동향분석에서는 양적자료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기술수준 분석에서는 CPP와 PFS지수와 같

은 질적자료를 사용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오미자의 연구는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제품개발, 향

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및 적극적인 연

구개발을 통해 기술 및 산업재산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의 기술경쟁력

한국 오미자 산업분야의 기술경쟁력 비교를 위하여 6개국(그

룹)에서 미국에 등록한 379건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등록건

수, 영향력지수(Patent Impact Index, PII) 및 기술력 지수

(Technology Strength, TS)를 사용하여 국가별 기술수준을 평

가하였다(Table 2). 한국은 특허등록건수에서 2010-2015년 구

간이 이전 구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영향력과 기술력 지수

가 모두 증가한 것은 한국특허의 피인용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원특허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홍콩의 기술경쟁력이 높으며 중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홍콩은 등록건수가 적으면서도 영향력은 높기 때문

에 가장 높은 질적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경쟁력 평가에서 한국특허는 영향력과 기술력 구간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한국은 기술

수준과 기술경쟁력 평가 결과가 서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즉, 한국은 기술수준 평가에 사용된 특허인용도지수(CPP)

가 평균이하로 기술 수준은 낮게 평가되었지만, 전체적인 출원

건수가 많고 영향력지수도 높아 기술경쟁력에 사용된 기술력 

지수(TS)는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상반된 결과는 CPP지표는 

기술의 질적 수준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TS지표는 질적수준

과 양적수준을 모두 반영한 지수이기 때문에, 기술경쟁력과 기

술수준 평가에서 상반된 분석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

합적으로, 한국의 기술수준과 기술경쟁력은 특허에 대한 개별 

기술수준은 낮으나 출원건수가 많아 전체적인 기술 경쟁력은 

Fig. 4. The technical skill levels and market procurement power 

based on compare cites per patent (CPP) and patent family size 

(PFS) in the countries.

Table 2. Classification of patents, patent impact index (PII) and technology strength (TS) by interval year in the six country groups

Country
Patents PII TS

‘06~’09 ‘10~’15 ‘06~’09 ‘10~’15 ‘06~’09 ‘10~’15

USA 13 11 1.38 0.73 17.96 8.00

Korea 6 3 0.05 1.00 0.29 3.00 

China 4 - 0.25 - 1.01  -

EU 0 3 -  1.33 -  4.00  

HongKong 3 - 2.25  -  6.75 -  

Canada - 1 - 4.00 - 4.00

Taiwan - 1 - 0.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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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추정되어진다. 

한국의 오미자 연구개발 방향

우리는 미래선점이 가능한 기술 분야를 예측하여 한국의 

오미자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특허를 공백기술(Blank 

technology), 발전성(Future growth) 및 장벽성(Entry barrier)

에 따라 분류하였다(Table 3). 공백기술은 특허점유율/전체특

허수, 발전성은 특허증가율, 장벽성은 특허등록율에 따라 분류

하고, 최종적으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의하여 계량화

하였다. 공백기술은 전체 분야 중에서 관련특허 출원이 적고 주

요 출원인의 점유비율이 적으면 개발되지 않은 기술이 많아 향

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발전성

은 출원증가율, 특히 최근 2년간(2013-2014년) 출원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기술을 발전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장벽성은 기

존 등록된 특허가 많아 특허청의 특허등록율이 낮으면 해당분

야에 대한 특허권리가 폭넓게 설정된 기술이므로 장벽성이 크

며 신기술 개발에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기술분야에서 의약품은 공백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은 적으며 

전체 특허 중 최근 2년간 특허증가율이 –6.7%의 감소율을 보이

고 있어 기술의 발전성이 좋지 않으며, 의약외품분야는 발전성

은 낮으면서도 장벽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식품분야는 오

미자 관련 기술분야 중 가장 많은 특허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공백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발전성도 좋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사료분야는 공백기술은 많지만 발전성과 장

벽성이 낮아 향후 연구개발 투자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투자 자

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분야는 전체적인 출원건수가 

많지 않아 공백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증가율은 

15.0%로 발전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의 경우 특허 등록률은 40% 미만으로 장벽성이 높은 것으로 판

단되므로 먼저 한국과 중국을 목표로 하여 기술 개발을 하는 것

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전처리분야는 한국, 일본, 유럽 및 미

국의 경우 특허출원이 낮고 중국에서 많은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시 중국특허를 중점

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Table 3).

종합적으로 향후 한국에서 미래 선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

술 분야는 화장품과 재배기술 분야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Fig. 5). 

Table 3. Korea’s evaluation model based on three value index (i.e., blank technology, future growth, entry barrier) in the technical 

field

Categoryz
Blank technology Future growth Entry barrier

Share Pointy Rise Point Register Point

Medicine 24 3 -6.7 1 51.6 3

Quasi-drugs 2 3 0 2 37.5 2

Food 48 2 1.9 3 46.8 3

Feed 1 3 -25.0 1 47.1 2

Cosmetics 8 5 15.0 5 53.2 3

Cultivation 3 4 20.0 5 52.6 3

Preprocessing 10 3 -75.0 1 33.3 3
zThree technical categories were excluded due to lack of patents.
yLikert scale : 5 point, 0 (lowest), 5 (highest). 

Fig. 5. Radar chart of the relative value index (0 [lowest] to 5 

[highest]) of Omija technical categories. Each value index is a 

different color and red zone indicates the likelihood of futur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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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시장규모가 계속 증가(FACT, 2013)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보다 제품화가 쉽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도출이 가능하

다. 특히 화장품은 의약품이나 식품과 다르게 대규모 임상실험 

등이 필요하지 않아 장기적인 투자 부담이 적어 신규 시장 개척

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재배/생육 분야는 전체 출원건수가 적

어 공백기술이 많으며 최근 2년간 특허증가율이 20.0%로 발전

성이 가장 높게 예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오미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개발 방향은 한국과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화장품과 

재배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적  요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국내 최대 생산량

을 갖는 약용작물로서 음료, 기능성 식품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

로 사용되어왔다. 우리는 오미자와 관련된 한국의 객관적인 기

술수준과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6개국(그룹)의 1,938건 유

효특허를 수집하고 10분야의 핵심기술로 분류하였다. 오미자 

관련기술은 한국이 1,182건으로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전

체적으로 출원건수와 출원인수가 함께 증가하는 성장기 단계에 

해당하였다. 특허 포트폴리오 모델, 지식재산권 부상도 분석 및 

특허지표에 의하여 평가된 국내 기술수준과 경쟁력은 개별적인 

질적 기술수준은 낮지만  특허출원건수가 많아 전체적인 기술 

경쟁력은 높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하여 오미자

의 산업화 및 관련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한국에서 미래 선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 분야는 공백기술

이 많고, 발전성은 높으며, 장벽성은 보통인 화장품과 재배 기

술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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