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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효과 연구: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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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IP Finance Revitalization Policy:
Focusing on IP Collateral Loans based on Patent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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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 및 은행권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및 지식재산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 

및 새로운 금융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나, 변화된 특허 담보 관련 정책이 기술금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적 

관점에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금

융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담보대출 건수와 잔

액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단일 특허로 구성된 담보대출보다 포트폴리오 기반일 경우에 더 큰 증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o support the growth of innovative companies, the government and banks are operating a technology finance 
system that supports financial activities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IP) rights, which are intangible assets owned by 
companies. Although various policy changes and new financial innovations are being made to this system,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how IP collateral loans related policies affect technology finance. Therefore, in this 
study, data on IP collateral loans were collected and policy effects were analyzed from a statistical perspective. In 
specific,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IP finance revitalization policy using a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the number and balance of IP collateral loan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policy was introduced, with the increase being greater for portfolio-based secured loans than for single-patent 
secured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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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업은 성장을 위해 기술 및 지식재산을 채택하

여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와 가치의 보호 또는 선도하기 

위한 주체로서 지식재산을 활용하고 있어 기업활동

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

한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가운데 역동

성에 기반한 혁신 수행자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

요해지고 있으나[1], 기술혁신의 주요 주체인 기업

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공급이 필수

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급자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혁신활동을 위한 자본 및 자산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기술력 기반의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기술금융 중 지식재산 금융은 특허권, 상
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

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으로 정의되

고, 기업 보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가치금액 및 등급의 평가를 통해 지식재산을 담보

로 보증, 대출 및 투자를 실행한다[2]. 해외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여러 지식재산권 중개 서비스기

업들(Ocean Tomo 및 Patent Ratings, M-CAM, PLX 
등)이 담보 정보로서 특허 가치평가 결과를 제공하

였으며, 특히 1995년부터 일본의 日本政策投資銀行
(Development Bank of Japan)과 독일의 Landesbank 
Rheinland-Pfalz는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대출)을 

위해 담보로 특허 및 기술문서 등의 무형자산을 활

용하고 있는 등 특허를 포함한 기술과 관련된 무형

자산은 과거부터 담보로 활용되고 있다[3][4].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 및 기술혁신의 중요

성 증가로 인하여 2014년부터 금융권 중심의 기술

금융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포

함하는 지식재산 금융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5]. 지식재산 담

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지원이 

진행되는 특이성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지식재산 회

수지원펀드로 담보 처분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추진

하였다. 하지만 기술은 불확실성과 정보비대칭성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금융은 안전성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출기관(은행)은 특허담보 처분(양도, 
포기 또는 라이센스 등) 역량을 보유하고 특허 유

지, 소송 및 미활용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5]이 

제기되는 등 대출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개선의 필

요성은 항상 강조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2018년 12월 정부(금융위-특허청 공동 추

진)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주
요 개선안에는 대출주체인 은행의 리스크 관리 및 

담보의 효율적 처분 및 활용을 위한 회수지원구조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IP수익화(특
허패키지 가치산정) 및 IP담보대출 참여활성화를 추

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 된다.
사업 및 제품을 위해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는 

거래나 소송에 있어서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각이 쉬운 만큼 담보금융의 기초로 활용에 매우 

용이하며,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를 부채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4]. 현재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은 개별 IP평가

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을 위해 복

수의 특허로 구성된 담보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기술혁

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주체인 은행의 리스크 감소 

및 담보처분/활용 가능성 확대 등을 위하여 특허 포

트폴리오 기반의 담보대출 실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식재산 금융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 

변화 및 새로운 금융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나, 변화

된 특허 담보 관련 정책이 기술금융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현재 부재한 상

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입안자, 기업 기술혁

신·성장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과 

그로 인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술금융 활성화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상세하게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

성화 정책효과의 평가를 위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기반 담보대출 데이터에 대해 준실험설계인 단절적 

시계열 분석방법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주요 정책변화가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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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형 기업의 혁신을 위해 기술금융 

관련 정책이 미친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

으로서, 도출된 결과는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

술혁신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

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2.1 무형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대부분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부채

로, 다양한 형태의 부채(대출 또는 채권)가 존재하

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방법인 은행대출을 선호

한다[6]. 이러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대출기관은 리

스크 감소를 위해 일반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고

[6]-[8], 차용인에 대한 리스크가 높은 경우 대출기

관은 더 많은 담보를 요청한다[9]. 이는 첫 번째로 

차용인이 대출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지 못할 경

우 대출기관은 담보를 청산하여 대출금을 회수[6]하
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 담보는 대출기관과 차용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

문이다[9].
이러한 담보대출에 있어서, 가치평가가 쉽고 처

분이 용이한 일반적인 유형자산(예를 들어, 기계, 
공장, 토지 등)을 담보로 사용하지만[6][10], R&D 
기업가, 혁신기업, 벤처기업 등은 유형자산이 상대

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담보를 요구하는 자금조달 

또는 금융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6][11][12].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이용한 금융지원은 보

유특허를 담보로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 유동성 제

공 및 기술혁신을 지원할 수 있고[6][11][13], 특히, 
특허 담보대출은 대출 리스크 완화 및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7][11][14]. 이러

한 효과로 인하여 해외에서는 특허를 담보로 사용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11][12].

2.2 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
정책변화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고용 및 생산 면에서 

한국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자금난, 고급인력 부족, 판매부진 등 

열악한 경영 여건에 처해 있다[15]. 특히 자산의 대

부분이 지식, 특허 등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개발 중심의 벤처기업들은 유형자산이 거의 없

어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성장력 확보 및 기

술혁신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금융, 인력, 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15]. 이에 담보 

및 매출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 한도

나 금리에서 우대를 주기 위해 정부는 2014년 기술

금융을 도입하였으며, 1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

여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였다[16]. 이렇게 기술금융 체계가 구축되면서 

기술금융 및 지식재산 금융을 위한 기술평가, 기술

가치평가 및 기술력평가 방법과 금융권의 리스크 관

리(담보 청산, 손실 보전 등)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이 이뤄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

식재산 담보대출의 증가는 미흡한 수준이였다.
첫 번째로 기존에는 지식재산 금융의 리스크 관

리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회수지원펀드

를 운영하였으나, 대출기관에서는 회수지원펀드의 

담보매입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매입금액이 대출금

액보다 다소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회수지

원펀드는 담보를 매입 후 수익화가 어려워 적극적 

매입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2].
두 번째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특허가치평가 소요비용 및 기간이 타 기술금

융상품(예를 들어 TCB) 대비 은행과 기업에게 부담

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IP가치평가 신뢰성·인프라 부

족, 담보물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등의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8년 12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정책을 통해 IP담보대출 활

성화를 위해 법적근거 마련, 손실보전 방안, IP수익

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회수지원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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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에서는 회수지원시스템 도입·운영(`19
년) 및 가치평가 유의사항(패밀리특허를 포함하는 

특허패키지 가치산정 및 담보설정)을 포함하여 특

허 포트폴리오 기반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체계가 

제시되었다. 계획 발표 이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2019년 4월 발명진흥법 개정(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ㆍ활용사업의 실시) 및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의 지

식재산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IP담보대출 가

치평가 비용지원을 위한 수수료 지원사업 등이 실

질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

회는 대출잔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금융 실적

(TECH)평가 항목에 IP담보대출 평가액을 2019년 상

반기부터 추가하여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참여

가 필수적이게 만들었으며, 이후 체계적 IP수익화 

및 손실보전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을 활용한 

회수지원기구를 2020년 2월 출범하여 지식재산 담

보대출 체계를 강화하였다[2].
가치평가 유의사항으로 기재된 특허패키지 가치

산정 및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담보 자산의 특이성

은 담보의 처분가치 하락으로 연결[17][18]될 수 있

기 때문에 특허 패키지(또는 특허 포트폴리오)는 담

보의 가치를 높이고[11][19], 기술력 기반의 기업(혁
신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

벤처기업의 부실 발생 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

식재산을 매입해 은행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기업)지식재산 담보대출 신청 → (은행,
평가기관) 기술가치평가 →(은행) 담보대출 실행 →
(기업) 활용 → 채무불이행시 (회수전문기관) IP매
입·판매 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IP매입, 거래 

및 활용을 위해 특수목적회사 아이피뱅크도 설립하

여 운영 중에 있다.
회수지원펀드와 회수지원기구와의 차이점은 표 1

과 같다. 담보 관련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회

수지원펀드는 핵심특허 담보에 대한 선별과정 없이 

진행되었으나, 회수지원기구에는 지식재산금융 활성

화 대책에서 제시한 방법인 핵심특허 및 관련 특허

까지 패키지 형태로 담보한다는 것이다. 회수지원펀

드는 담보 회수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은행이  

조성하였으나, 부실발생시 담보IP 가치 하락 및 거

래 시장 부재로 인해 실제 펀드에서 IP매입 후 수

익화 사례가 없고, 기존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12
정부(금융위-특허청 공동 추진)의 IP금융 활성화 정

책추진에서 IP담보대출에 대한 회수지원구조 개선

안(담보 IP매입·활용사업)을 제시하였다. 
회수지원기구에는 전담기관, 전문기관 그리고 실

행기관이 존재하는데, 발명진흥회는 전담기관으로 

IP담보회수지원사업 정책집행, 출연금 관리 및 집행 

등을 수행하고,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는 전문기

관으로 예비평가(회수지원여부 결정), 가치평가 리

뷰(손실보전율 결정), 담보IP 매입 및 활용(거래) 등
을 수행한다. 특수목적회사(SPC) 아이피뱅크는 실행

기관으로 IP 매입 및 활용(거래)를 수행한다. 

표 1. 회수지원펀드와 회수지원기구간 차이점[20]
Table 1. Difference between recovery assistance funds
and recovery assistance organizations[20]

Recovery assistance
funds

Recovery assistance
organizations

Recovery
prediction

Impossible prediction Possible prediction

Collateral
IP purchase

Partial purchase
(no cases)

Pre-decision

Collateral IP
price

Decision after
re-evaluation

Loss's maximum 50%

IP
monetization
organizations

Required separately Self

Core patent
collateral

None Patent portfolio

현재까지 진행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을 요약하면 IP 수익화를 위해 2018년 12월 패밀리 

특허를 포함하는 특허패키지(포트폴리오)를 중심으

로 가치산정 및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는 가치평가 

유의사항이 발표되었다. IP담보대출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9년 4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이를 통한 가치평가 비용지원사업이 추진

되었고, 발명진흥법(제32조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

입ㆍ활용사업의 실시)이 개정되며 법적근거가 마련

되었다. 2019년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TECH)평가항

목에 IP담보대출 평가액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2
월 손실보전을 위해 회수지원기구가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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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허 포트폴리오의 담보 가치

금융기관(자금공급자)은 대출심사 시 기업의 속

성(규모‧업력‧업종‧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재무상태

와 담보능력을 우선으로 하고, 외부(보유자산) 담보 

가치의 증가는 기업에게 긴 만기 및 저렴한 신용

(금리 또는 이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17][18] 담
보대출에 있어서 담보의 가치가 높을수록 금융 접

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일부 은행 자

료에 따르면 동산담보의 예상 가치는 부동산 담보

에 비해 평균 30% 정도 할인[18][21]되며, 자산 특

이성은 담보의 처분 가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7][18].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

의 주제인 지식재산(특허) 담보의 가치는 낮게 평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담보대

출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대출

자)은 담보로서 보유 지식재산(특허)의 가치를 온전

히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특허는 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시장가치 및 기

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22]이며, 여러 연

구결과를 근거로 담보대출시 핵심특허 및 관련 특

허까지 패키지 또는 포트폴리오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담보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무형자산은 일반

적인 유형자산보다 가치를 평가하고 거래하기가 더 

어렵고[7][23], 특허담보 활용에는 사전 가치 평가의 

어려움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7][24]. 이
는 기술의 가치평가는 기술 자산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할 경제적 수익과 내재된 위험을 공정하게 평

가하여 기술가치의 과대 또는 과소 추정 가능성을 

최소화해야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

고자 일부 연구에서는 많은 특허 특성을 고려하여 

특허 가치 예측 모델을 수정하였으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높이지 못하였다[6][25]. 이러한 한계점에

도 불구하고 복잡한 제품과 특허 덤불로 특징이 있

는 산업에서는 NPE(비실시기업)이 타 기업에게 권

리를 행사하기 위해 획득하려는 특허는 높은 가치

를 가지며[6][26], 특히 가치가 높은 특허 포트폴리

오를 부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기타 지역

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4].

특허 포트폴리오는 개인 또는 회사 등의 주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

개발 기획 및 성과활용 시 단일 특허 혹은 기술의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단위로 고려

하는 것이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27]할 수 있는 특

징이 있지만, 현재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은 개별 

IP평가에 한정[28]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금융

정책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허 패키지(포트폴

리오) 담보의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

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업 가치 향

상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경영 관점에

서,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볼 

수 있으며, 특허 포트폴리오가 시장가치 및 기업 성

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19], 기업의 소프트웨어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에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얼

옵션(Real option)’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향

상시키는 데 기여하고[29], 특허는 개별로 존재할 

때보다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었을 때 , 서로 보완이 

되어 그 가치가 상승하고, 라이센싱 및 특허분쟁 시 

협상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30].
또한, 특허담보의 가치와 대출기관(또는 대출)과

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에서는 특허의 담보 가치가 

높아지면 혁신적인 기업은 부채 조달 및 투자가 더 

많이 가능[11]하고,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은행 대출 시 더 낮은 금리를 받으며, 특허의 가치

가 대출기관의 소프트 정보(질적 정보)를 대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11][31].

2.4 단절적 시계열 분석 기반의 정책효과분석

정책평가는 국민에게 미친 영향 또는 대상 집단

에 발생한 효과를 평가하는 것[32]으로 정책지원에 

따른 직간접적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로 등장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금융 관련 정책에 대

한 분석 및 평가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지식재산 

금융제도의 주요 정책 방향이며, 담보 관리 및 활용

을 통해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실시된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단절적 시계열 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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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준실험설계 중 가장 확실

한 방법으로 보고되었으며, 실험적 유용성이 인정되

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33]. 정책효

과분석에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은 정책 시행 전후

의 단절성을 분석하여 개입(Intervention)의 경시적 

효과를 평가하는 준실험적 방법으로 정책 시행 전

과 후 여러 시점에서의 데이터를 측정, 분석함으로

써 정책 이외의 변수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

고 장기간에 걸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며[34][35], 정책도입이라는 독립변수의 효과를 정책 

전후 및 정책이후 시간에 따른 변화를 통해 검토하

는 데 유용하다[36].
단절적 시계열 분석에서 사용되는 분할 회귀 모

델은 시간을 예측변수로 사용하며 아래와 같이 표

현된다.

  ×  ××    (1)

여기서 Yt는 주어진 시점(t)에서의 결과를 나타내며, 
시간변수(time)는 시작시간으로부터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다. 개입변수(intervention)는 시점t가 정책개입 

전(0)인지 정책개입 후(1)인지 나타내며, 개입 후 경

과된 시간(time since intervention)은 정책 개입 후 

경과한 시간(개입 전은 0)을 나타낸다[37]. 은 정

책 개입 이전 회귀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는 

정책 개입 직후의 즉각적인 결과변수 값의 변화 크

기를 의미한다. 는 정책 개입 이후 회귀선 기울

기의 변화로, 과 를 합하면 정책 개입 이후의 

회귀선 기울기를 산출할 수 있다[35].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기반한 정책효과분석 관련 

국내 연구는 미흡하며, 대부분 가치평가[38][39], 규
제[40][41], 활성화 방안[42][43]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해외의 경우,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이

용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해 정책

효과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존재한다. 지식재산 담

보대출 데이터 기반의 이중차분분석법을 통해 지역

별 지식재산 금융 정책을 평가한 연구는 기업이 지

식재산 금융을 이용할 경우 담보 부족을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44], 마찬가

지로 이중차분법을 이용해 지식재산 금융과 후속투

자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금융은 기업

의 후속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5].

Ⅲ. 분석방법 및 결과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금융상품을 운

영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에서 실행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담보의 수를 기준으

로 분류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선

행연구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

보대출 활성화 정책(이하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의 도입시기는 법령 마련, 업무협약체결(수수료 지

원사업 실시)이 추진된 2019년 4월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 전후를 기

준으로 단절된 시계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P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IP담
보대출 현황 및 잔액을 수집하고 IP담보대출 활성

화 정책도입 전과 후를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수행

하여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3.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적이 존재하

는 은행의 대출 실적을 수집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은행은 IP담보대출 활성

화 정책도입 전후로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적이 존

재하는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

행, 우리은행, 농협, 부산은행이다.
데이터 수집에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검색플랫폼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지

식재산 담보대출 대상특허의 등록번호를 수집하고, 
키프리스플러스(plus.kipris.or.kr)를 이용해 상세 담보

대출 설정내용을 연결시켜 추출하였으며, 수집된 항

목은 특허 등록번호, 질권설정 금액, 특약사항(질권

설정 상세내용)이다. 전처리를 통해 지식재산 담보

대출 건과 담보물의 건수(다수/단일로 분류), 질권설

정 금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질권설정 기간을 

활용하여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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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는 담보대출(Y1), 질권설정금액(Y2)이고, 
독립변수는 시간(T), 정책도입여부(D), 정책이후 경

과된 시간(P)이다. 담보대출(Y1)은 단일 또는 다수

의 특허를 담보로 설정된 지식재산 담보대출 건수

로 정의하고, 질권설정금액(Y2)은 지식재산을 담보

로 설정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시간(T)은 2014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월별 기간을 1부터 93으
로 기재하였고, 정책도입여부(D)는 IP금융 활성화 

정책도입 전(D=0)과 IP금융 활성화 정책도입 후

(D=1)로 나누었다. 정책이후 경과된 시간(P)은 IP금
융 활성화 정책도입 전(P=0)과 IP금융 활성화 정책

도입 후 경과된 시간(P=1∼31)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포

함한 경우는 제외)를 담보로 하여 한 개의 은행에

서 대출을 받은 지식재산 담보대출로 한정하였다.

3.3 분석방법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이후 포트폴리오 기반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용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단

절적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절적 시계열 분

석방법은 특정한 개입에 의해서 결과 변수의 시계

열 변환에 단절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개입 효

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단절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의 값을 비교하여 개입의 효과를 판

단할 수 있기 때문에[46] 상기와 같이 정의된 변수

로 분석될 시계열 방정식 구조는 아래와 같다.

          (2)

Y = 결과 변수(담보대출 건수, 담보대출 잔액)
T = 시간변수(2014년 1월∼2021년 9월, 1∼93)
D = 정책도입여부(도입전 = 0, 도입후 = 1)
P = 정책이후 경과된 시간(도입전 = 0 , 도입후 

= 1~31) 
b₀ =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전 지식재산 담

보대출 수준

b₁=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전 지식재산 담

보대출 평균 변화율

b₂=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 직후 지식재산 

담보대출 변화 정도

b₃=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 이후 지식재산 

담보대출 평균 변화율 = 오차항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적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의 진행단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에 

대해 시계열 분해(STL)를 실시하여 추세, 계절성 및 

잔차와 분산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

로 로그변환 및 차분을 통해 분산을 안정화시킨 후 

정상성(Augmented dickey-fuller test) 및 자기상관

(Durbin watson test) 검정을 만족하는 변환 값에 대

하여 auto ARIMA 알고리즘으로 최종모델을 선택

(AIC 기준)하였다. 탐색된 최종모델은 잔차 검정

(Ljung-Box, Jarque-Bera, Heteroskedasticity 등)을 통해 

모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3.4 분석결과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결

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담보대출의 경우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도입 직

후 지식재산 담보대출 변화가 약 36.72%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단일 특허로 구성된 담보대출은 약 

35.12%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2. 담보구성 기준 지식재산 담보대출 건수의 단절적
시계열 분석결과
Table 2. Results of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of
IP collateral loan volumes by collateral composition

Collateral
type

intercept T D P

Portfolio 0.0076 -0.0005 0.3672*** -0.0174***

Single 0.0141 -0.0003 0.3512** -0.0174**

* p < 0.1, ** p<0.05, *** p<0.01

이는 다수 건의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였을 

때가 단일 특허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대출건수 증가율이 높게 나와 특허 포트폴리오 기

반의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매각가능성이 높은 IP를 담보물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IP가치평가 착수 전 예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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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를 통한 매입여부 결정과 평가완료 후 손실

보전율(30∼50%) 결정)과 동일군으로 묶일 수 있는 

복수의 특허는 군집화된 특허의 형태로 평가받도록 

해야한다[47]는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내용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단절적 

시계열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특허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직후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 변화가 약 

35.14%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단일 특허로 구성된 

담보대출은 약 29.13%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3. 담보구성 기준 지식재산 담보대출 잔액의 단절적
시계열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of
IP collateral loan balances by collateral composition

Collateral
type

intercept T D P

Portfolio 0.0504 -0.0014 0.3514** -0.0154**

Single -0.0068 0.0002 0.2913** -0.0155**

* p < 0.1, ** p<0.05, *** p<0.01

분석결과로 볼 때 다수 건의 특허로 포트폴리오

를 형성하였을 때가 단일 특허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대출잔액 증가율이 높으므로,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담보대출이 단일 특허 담보대출보

다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담보대상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여부로 구분하여 IP담보대출 활성

화 정책도입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미친 효과를 

통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 이후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

재산 담보대출 및 잔액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이 단일 특허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보다 정책 개입 이후 증가

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

구의 발견이 갖는 함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IP담보대출 활성화 정책도입이라는 정

책변화가 지식재산 담보대출(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담보대출 포함)의 양적 증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

여, IP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이 지식재산 금융 정책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특허 포트폴리오 기반 지식재산 담보

대출 및 잔액의 증가율이 단일 특허 기반 지식재산 

담보대출보다 높다는 결과는 담보가치의 상승이 대

출 주체인 은행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담보 가치상승은 부채 조달 및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수 특허 보유는 금리우대 및 

질적정보 대체 등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11][31]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기술기반의 경쟁력있는 무형자산을 보

유하였으나, 유형자산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중

소 및 벤처기업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

구에서 제시한 벤처/중소기업/기술기업 등 유형자산

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에게 특허가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연구결과[6][11][13]로 설명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정

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금융에 참여하는 이해관계

자 중심으로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기업성

장 및 기술혁신 연계)과 대출주체(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안(담보 수익화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야 하며,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담보처분·활용은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많기 은행은 담보물인 무형자

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체

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방향에 맞

춰 다수 담보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 개발 및 특허 

외 담보로 활용가능한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적절

한 평가방법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현황과 

그간 정부와 은행권간의 협력으로 진행된 IP담보대

출 활성화 정책도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지식재산 금융 정책수립 및 혁신기업지

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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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특허DB의 질권설정 정보를 기준으로 지식재산 담

보대출 데이터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실제 은행에서 

진행된 모든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반영하지 못하였

으며, 또한 대출을 위한 평가에는 다양한 정보(기업

정보, 이자율, 실제 대출금액 등)가 활용되지만 이

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은행 

또는 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석이 진행될 필

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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