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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창작을 위한 공공스톡 비디오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지능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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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디어 창작을 위해 콘텐츠를 창작의 소재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를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기능을

향상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창작자를 위한 공공스톡 아카이브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검색 지능화 방법론을 조사하

고 적용 사례를 제안한다. 즉, 공공 및 스톡 아카이브의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활용한 검색 지능화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 방향성에 맞는 적용 방안을 고찰한다. 그리고 ‘KBS바다’ 오픈아카이브 기반으로 고찰한 창작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방향성에 적합한 검색 지능화 구현 사례를 제시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검색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타임라인 기반 메타데이

터 및 텍스트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한다. 검색 지능화는 비디오 요약 생성, 태그 자동화, 개인화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열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ervices that provide content as creative material for media production are primarily offered by content creators and distributors, 
with ongoing research aimed at enhancing service functiona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and proposes applications of intelligent 
search methodologies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public stock archives for creators.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public and stock archives, the study outlines search intelligence methodologies leveraging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and examines implementation strategies aligned with these approaches. Specifically, the research considers 
the needs of creators and presents a case of implementing intelligent search methods based on the ‘KBS BADA’ Open Archive 
that meet these demands. The proposed system enhances search accuracy and usability while significantly improving accessibility to 
desired content through timeline-based metadata and text search functionalities. Intelligent search opens up diverse possibilities, 
such as video summarization, tag automation, and personalized content creation, offering new value and opportunities for cre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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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플랫폼 서비스 위주의 미디어 이용 증대와 대표적인 오

픈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인 유튜브의 이용 활성화는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생성했을 뿐 아니라, 광고 수

익의 배분으로 인해 창작자 1인이 미디어의 창작자, 중개

자, 소비자의 3가지 역할을 거부감없이 동시에 수행하는 트

렌드를 만들었다[1]. 개인의 근황을 지인에게 전하던 소셜미

디어의 경우,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유튜브

(YouTube) 서비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숏폼 영

상 콘텐츠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비디오 메시지 표현의 일반화와 창작자의

양산은 다양한 주제의 대량 콘텐츠가 생산되는 환경을 만

들었으며, 창작을 위한 더욱 많은 소재 콘텐츠의 발굴과 창

작 효율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사용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2][3].
콘텐츠 제작사, 미디어 플랫폼사의 종사자나 개인 창작

자들은 창작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창작의 결과물을 수집

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 요구사항들

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제안되었다[4]~[6]. 한국방송공사

(KBS)는 이러한 전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22년 3
월, 전 국민 대상으로 콘텐츠의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무

료 콘텐츠 클립 공개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KBS바다’라고

명명한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 학습, 교육, 연구에 짧은 고

품질 소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스톡 서비

스이다[7]. 비디오 아카이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검색

기능의 근간에는 KBS에서 제정한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준

수하는 메타데이터 전문 인력의 메타데이터 입력 작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8].

방송이나 OTT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유통된 콘텐츠나

여기에 사용된 소재 콘텐츠들을 교육, 연구, 창작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대표적인 해

외 사례는 BBC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Creative 
Archive)’, NHK의 ‘창의적 라이브러리(Creative Library)’, 
프랑스의 ‘INA(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가 있다. 
BBC의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는 BFI(British Film Insti- 
tute), Channel 4, Open University가 결성한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라이선스 그룹에서 만든 서비스로, BBC의 풍부

한 아카이브를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영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BBC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

운 창작물을 만들거나 학습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INA’는 프랑스 국립

시청각연구소로서, 영상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영상 리소

스를 위한 새로운 제작 기술의 연구․교육․보급 등의 임무

를 맡고 있는 프랑스 최대의 영상 자료보존기관이다[9]. INA 
산하의 Inathèque는 프랑스의 방송법을 근거로 공․민영의

모든 방송사(단, 지역 민영 라디오와 위성방송 제외)에서 제

작․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납본을 받아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9]. NHK 창의적

라이브러리는 일본의 풍부한 방송 콘텐츠와 문화유산을 대

중에게 개방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플랫

폼으로, 디지털 시대에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다. 동영상, 음성 클립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대상으로,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검색 방법은썸네일

이미지 색상, 텍스처패턴, 구성 등을 활용한 유사성 검색 기

술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개념적 이미지에 가까운 영

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9]. 
스톡 아카이브 서비스는 미디어 작업에 소요되는 창작

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 고해상도, 로열티

프리의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창작자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시장

성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키워드를 제공하여 손

쉽게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

스톡 서비스인 Shutterstock[10], Getty Images[11], Adobe 
Stock[12], Unsplash[13], Pexels[14] 등에서는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 제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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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도 미디어 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검

색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높은 품질과 다양

한 이미지, 비디오, 음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며, 검색 기능으로는 카테고리 검색과 인기 키워드 검

색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성을 기조로 하는 공공영상 아카이브 서비스에서의

주요 기능은 수집과 보존을 기본으로 하는 장기보존과 지

속적인 접근성 보장의두가지로 정리되고 있다[15]. 이미 방

송된 방송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위해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부제명, 출연자 등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 제

작 정보와 편성 정보를 준용하여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표

준과 분류체계 표준을 검색에 활용하는 것은 방대한 콘텐

츠에 일원화된 검색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 원하는 콘텐츠

를 검색하는데 효과적이다. KBS에서도 메타데이터와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여 이에 기반으로 콘텐츠를 아카이브에 보

존하고 있으며, 유통 표준의 일환으로 제안하여 표준화하

였다[16]. 그러나 다수의 제작사, 플랫폼사, 개인이 창작한

콘텐츠를 아카이브화하여 서비스하기에는 제작사별, 플랫

폼사별아카이브가 이미 존재하여 일원화된체계를 공유하

기 어렵고, ‘KBS바다’와같이 방송프로그램의 소재로 사용

된 소재 콘텐츠를 검색하는 경우는 정제된 제작 정보와 편

성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양한 아카이

브와 다양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스톡 아카이브에

서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메타데이

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 검색 기능, 시스템 연계등 다

양한 측면의 고찰이 필요하다. 
미디어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근간을마련하는 ‘미

디어 지능화’는 ICT 핵심기술과 융합을 통해 대용량의 수

집·저장된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Information)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

자에게 전달(Media)하는 D-I-M(Data-Information-Media)
의 지식 가치사슬을 완성하는 지능화 시대의 핵심 인프라

로 정의하였다[17]. 또한, 미디어 지능화 상에서 구현된 스톡

아카이브의 방대한 콘텐츠 검색을 위해 전문 인력이 판단

하거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검색 지능화’라고 정의하였다
[18]. 본 논문에서는 ‘검색 지능화’의 정의를 확장하여,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검색 경험을 접근성 측면

에서 향상하는 일련의 방법까지를 ‘검색 지능화’라고포괄

적으로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스톡 아카이브에서

창작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요구사항과

각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방법들을

활용한 검색 지능화 방법론과 사례들을 창작자들의 요구사

항 분석에 근거하여 고찰한다. 또한, ‘KBS바다’를 대상으

로 구현한 검색 지능화 적용 사례를 통해 검색 지능화 방법

론의 측면에서 구현 방안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의 사용

자 사용 경험을 통해 접근성 측면의 사용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창작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 공공 아카이브와 스톡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접근성의 측면에서 검색 지능화 방법론을 조사

분석한다. 3장에서는 공공스톡 아카이브인 ‘KBS바다’를
대상으로 구현한 검색 지능화 사례를 통해 2장에서 제안한

검색 지능화 방법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창

작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 시범서비스 결과 분석을 통해 접

근성측면의 사용성 분석 결과를 고찰한다. 5장에서는 검색

지능화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Ⅱ. 콘텐츠 접근성 측면의 검색 지능화
방향성 조사 연구

콘텐츠 제작사,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사의 종사자나 개

인 창작자들은 창작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창작의 결과물

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원하

고 있다[4]~[6]. 공공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을 요구하는 창

작자들은 사용과 구매 과정에서 접근성 측면의 불편을 겪

었으며,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9]. 불
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체계적이지 않거나 상세 가이드라인이 제공

되지 않아 검색이 어렵고, 검색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도 작

업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클린본, 편집본, 영상포맷등 자

료의 형태나 단위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둘째, 프리뷰를 제공하지 않거나, 콘텐츠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셋째, 자료 다

운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거나,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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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 넷째, 화질이나 사용에 대한저작권 해결 등 제공

받은 영상의 품질 관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방송사 제작자

들의 경우에는, 검색 키워드 입력으로 빠르게 영상 콘텐츠

검색의 1차결과를 받아보는 것에불편을느끼지못하며, 상
세조건입력, 검색 결과 내날짜등의추가 조건입력을 통

한 재검색 등 1차 결과 내에서 검색 결과 범위를 축소하는

검색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다[8]. 요약하

면, 클립 단위의 아카이브를 사용해 본 창작자들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키워드 검

색을 체계화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콘

텐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를 요

구하고 있다. 또한, 프리뷰의 형태로 콘텐츠 내용을 확인

하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이때 활용에 적합한 클립 형태인

지 알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기를 요구한다. 그 외, 
다운로드 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별하여 제공하는

기능과 활용에 제약이 없도록 저작권 해결도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위 요구사항에서 검색을 체계화하거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조사하고 고안한 검색 지능화

의 진전으로 점점 검색 경험이 향상되고 있고, 다운로드

방법이나, 검색 결과 확인, 저작권 해결 등은 기능 구현이

나 관리 정책으로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콘텐츠의 검색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으로 새로운 검색 경험에 대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면, Netflix의 경우는 제작

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 제작사들

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비용까지도 지불하여 잘 정리

된 메타데이터를 납품받고 있다[5]. 대표적인 스톡 아카이

브의 경우도 이미 정한 카테고리를 공개하고, 콘텐츠 업로

드 시에 해당 카테고리를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업
로드 포털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추

천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19][20]. ChatGPT[21] 공개 이후

프롬프트라 불리는 대화형 검색이 수행되고 있다. 인공지

능 기술과 결합한 검색 방법의 개선은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창작 과정을 효율화하고 있다. 최근 검색 지능

화는 어떤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대표 스톡 아카이브

서비스와 미디어 플랫폼사, 검색 서비스 사들의 관련 서비

스들을 조사 연구하였으며, 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4가
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콘텐츠 분류 체계화로 다양한 상세 메타데이터
제공과 검색 활용

Netflix의 경우, 자체 개발한 태거(Tagger) 시스템을 약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사용하여 메타데이터와 장

르를 입력한다. 전문가 그룹은 방대한 Netflix의 태깅 정책

자료를 교육 받고, 모든 콘텐츠를직접 시청하고 상세한 태

그를 입력한다. 태그의 종류는 표 1과같고, 1,000개 이상의

기본 태그를 조합하고, 지역, 수식어, 장르, 원작, 배경, 시
대, 주제, 나이에 해당하는마이크로장르구성 요소를 이용

하여 적합한 76,897개에 달하는 마이크로장르를 할당한다. 
생성한 마이크로장르의 예시는 “악마 같은 아이가 나오는

컬트 공포영화”, “유럽배경의 60년대 영국 공상과학/판타

지물”, “비평가들에게 호평받은 감동적 패배자 영화” 등과

같다. 이러한 정교한 태깅 시스템과 마이크로장르를 통해

Netflix의 성공을견인한 사용자에게매우 개인화된 콘텐츠

추천을 제공할 수 있다.

Tag Type Examples

Genres Action & Adventure, Romantic Comedies, 
Sci-Fi & Fantasy

Sub-genres Political Thrillers, Teen Dramas, Dark 
Comedies

Mood/Tone Feel-Good, Gritty, Suspenseful, Dark, Heartfelt

Audience Kids, Teens, Family-friendly

Production 
Origin

Korean Dramas, Japanese Anime, French 
Films

Character 
Focus

Strong Female Lead, Antiheroes, Ensemble 
Cast

Story Types Coming-of-Age, Love Triangles, Revenge 
Stories

Themes Friendship, Social Issues, Family Dynamics

Technical 
Aspects 4K Ultra HD, Dolby Atmos, Animated

Time 
Period/Setting

Period Dramas, Post-apocalyptic Worlds, 
Urban Settings

표 1. Netflix의 태그 종류 예시
Table 1. Examples of Netflix Tag Types

Adobe Stock의 경우, 스톡의 창작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를 손쉽게 검색하여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스톡의 업로더

들이 입력해야 하는 제목, 키워드 입력 가이드라인과 적절

한 범주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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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즉, 제목 작성은 창작자들의 구매결정에 도움이 되

는 제목을 작성하기 위해특정 제품명이나 사람 이름은포

함하지않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제목

사례 : “미국 오리건주포틀랜드의 한 해변에서잭러셀테

리어와 캐치볼을 하고있는 젊은 여성”) 또한, 키워드 작성

은피사체, 동작, 피사체의설정, 중요 구성 요소 등으로 구

성하고, 위치, 감정, 분위기, 사용자수, 설정, 시점, 인구통계

학정보 등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리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수행하

는 카테고리 검색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분류체계

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고, 비디오와 같이 하나의 콘텐츠

파일에서 특정 장면이나 일부분만을 창작에 사용하고자

할 때, 특정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결국 하나의 콘텐츠

파일을 모두 시청해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수반되어, 추
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조사된 대표 사

례에서는 현재 입수된 비디오를 어느 카테고리에 할당해

야 할지는 분류체계와 콘텐츠 내용의 매칭 작업에 숙련된

전문가나 창작자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Adobe 
Stock의 경우 업로드된 영상 콘텐츠의 카테고리 추천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수작업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

전하고 있다.

2. 대화형 질의에 따른 문맥 이해와 질의의도 파악

대화형 검색은 단순한 키워드 매칭 위주의 검색 방법

과 달리, 사용자의 질의의 맥락과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응답 형태로 검색 결과를 생성하는 검색 방

식이다. LLM(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ChatGPT, 
Gemini[22]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은 사용자의 이전 질

의를 저장하고, 새로운 질의에 대해 이전 대화와의 문맥을

이해하여, 사용자의 질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는 키워드를

색인해놓고, 매 질의마다 이 색인어와의매핑을계산하는

이전 질의 방법과는 다르다. 이러한 특징으로 ChatGPT와
Gemini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질문의 의도에 더

근접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3.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수집과
활용

멀티모달 검색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여러 형태의

입력을 동시에처리하여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

는 방법이다. 또한, 텍스트 위주의 검색과 달리 질의 자체와

그림 1. 제안하는 검색 지능화 서비스 시스템 구조도
Fig. 1. Proposed System Architecture for Intelligent Search Services



정병희 외 2인: 미디어 창작을 위한 공공스톡 비디오 아카이브에서의 검색 지능화 현황 및 적용 연구 53
  (Byunghee Jung et al.: The Current State and Application Study of Intelligent Search in Public Stock Video Archives for Media Creation)

검색 결과의 형태도 텍스트와 이미지, 비디오 등을 조합하

여 직관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 이커머스, 콘텐츠 추천, 정
보 검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사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과 사용자에게는 편리한 검색 경험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례인 [25]의 연구에서는 비디오 기반멀티모달

이해를 위한 비디오파운데이션 모델로 InternVideo2 모델
을 제안하고, 해당모델에서 1) 비디오의 시공간 정보를 학

습하고, 2) 비디오를 텍스트, 오디오, 스피치 등 다른 모달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미적인 연관 능력을 확대하

며, 3) LLM(Large Language Model)과 연결하여 비디오를

중심으로 비디오와 텍스트를매핑해 대화 및 생성 능력 향

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멀티모달 검색의 대표적인 사

례인 InternVideo2 방법은 1)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스피
치 간멀티모달 데이터 정보 통합 분석 능력을 크게 향상시

켜보다직관적이고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게 하였고, 2) 시
공간 정보를 정확히 복원함으로써 장면 간 전환이나 특정

동작을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3) 비디오 중심 검색을

대화형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4. 개인의 검색 기록과 선호를 활용한 맞춤 검색

ChatGPT와 Gemini같은 대화형 검색은 개인의 질의 기록

과패턴을저장, 분석하기때문에 사용자의 관심사와 선호도

를 고려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행동 패턴에

기반한 추천 결과도 제공한다. 이는 사용자 개인화된 맞춤

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Gemini의 다단계추론 기능은 질문

을 나누어 여러번검색할필요 없이, 모든뉘앙스와 조건을

반영한 가장복잡한 질문도 한번에 물어볼수 있습니다. 예
를 들면, Google사의 Search Labs 서비스에서 “보스턴에서

가장좋은 요가또는필라테스 스튜디오를찾아서, 그곳은

어떤곳인지, 또비컨힐에서 도보로얼마나걸리는지, 제공

하는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알려줘”라는 한 번의 검색으

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고,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

으며, 신규회원 대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요가또

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찾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Gemini의계획기능은 “준비하기쉬운 3일치 그룹식단계

획을 만들어줘”라고 구글검색에 입력하면, 웹상의 다양한

레시피를 시작점으로 작성된식단짜기부터 운동루틴만들

기, 휴가계획과파티계획까지 모든 종류의계획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계획의 일부 수정도 수정 내역을 입력

하면 변경된 내용에 맞는 결과를 주게 된다.
본 장에서 조사 분석한 검색방법론의 진화 방향은 문맥에

대한 이해, 멀티모달 정보수집, 개인의 선호도 등과 연관된

정보들을 통합하여 수집하고, 이를 문맥에따라 재조합하여

검색의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장면의 내용을

검색할때, 시공간 정보를 활용해 이전 장면의 내용과 이후

장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 더욱 관련성 높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검색의 성능 향상과

사용자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Ⅲ.  공공스톡 아카이브의 검색 지능화
서비스 적용 연구

본 장에서는 II.장에서 고찰한 검색 지능화 진화 방향의

각 측면들을 실제 공공스톡 아카이브에 적용하여 구현한

사례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KBS바
다’ 서비스를 통해 접근하도록 하고 ‘KBS바다’에서 검색

지능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바다Labs’라 명명하였다. 
시스템 구현은 Spring Boot 2.0이상, Spring Framework 

5.3.0이상버전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서비스의 이

식성을 확보하였으며, MySQL 8.0이상 버전 적용으로

JSON Object를 활용한 정형, 비정형 메타데이터의 구조적

효율성을 확보하여 구현하였다.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검색의 대상 콘텐츠로는 ‘KBS바다’에서 제공하는 소

재 콘텐츠 클립 약 500개, 보도영상 소재콘텐츠 클립 약 50
개, KBS에서 방송한 콘텐츠 중 저작권이 해결된 명성있는

콘텐츠 ‘KBS 명품관’ 클립 약 37개를별도로백엔드 시스템

에 아카이브하여실시하였다. 대상 콘텐츠는 소재 콘텐츠, 제
작 콘텐츠, 취재 콘텐츠,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등 다양한 형

태의 콘텐츠를 포함하였다. 서비스 콘텐츠는 ‘KBS바다’와
추가 영상 업로드로 수급하였으며, 멀티모달 분석의 인공지

능 기술은 ETRI에서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였다[23][24]. 
백엔드 시스템에는 ‘KBS바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

텐츠를 조회하고, 영상과 메타데이터를 수급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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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수급한 영상과 메타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ETRI 엔진과 API로 연동하여 영상

을 전송하고,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트 시스템의 검색 지능화 워크플

로우는 그림 2와같다. 메인페이지에 통합 검색, 1차카테고

리 검색, 추천영상, 인기 영상을 배치하여 키워드 입력, 영
상 설명 입력, 카테고리 입력으로 원하는 영상들의 리스트

를 보여주거나, 최근 많이 검색되는혹은추천영상을 배치

하여 한번의 입력과 클릭으로 검색 대상을좁힐수 있도록

하였다. 2차 검색 단계인 검색 서브 페이지에서는 좁혀진

검색 대상에서 원하는 영상이 없는 경우추가 키워드 입력, 
추천키워드로 검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텍

스트로추가 검색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전체영상범위를

알 수 있도록 전체 카테고리 맵을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단계로 분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영상 검색의범위를 한

번에 더욱 좁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안하는 서비스에서는 II장에서 고찰한 검색 지능화 방

향의 방법론 중 개인화를 제외한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프리뷰

지원이나, 저작권을 해결한 클립 등에 관한 사항도 제공한

다. 구현한 검색 지능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류체계 활용 검색 대상 축소

분류체계를 활용한 카테고리 검색을 위해 제안하는 서비

스 구현 방안에서는 대표적인 스톡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를 고찰하고, 스톡 아카이브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류명에 방송 콘텐츠에 적합한 분류명을추가하여 분류체

계를 생성하였다[12]. 
대표 스톡 서비스는 이미 많은 창작자를 사용자로 확보

하고 있으며, 다수의 창작자들이 적응한 분류체계를 가지

고 있다. 공통의 분류 기준을 고찰하기 위해, 표 2에서는

그림 2. 검색 지능화 서비스 메뉴 워크플로우
Fig. 2. Workflow of Intelligent Search Service Menu

Nature Culture/Art Backgound/Texture Business Animal News
Sports Travel Food&Beverages Health Animation Technology

Graphics Family Cinematography Lifestyle Landmark Education
Object Science City Video Effects Industry Religion

Transportation Music Timelapse

표 2. 대표 스톡 비디오서비스의 카테고리명 유사성 비교 결과
Table 2. Comparison Results of Category Name Similarity in Representative Stock Video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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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스톡 서비스 shutterstock, gettyimages, Adobe Stock, 
Unsplash, Pexels에서 사용하는 카테고리명을 나열하고, 해
당 카테고리명이 대표 스톡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많이 나

타날수록 진하게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80% 이상의 카테

고리명이 대부분의 스톡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분석한 방송 콘텐츠 검색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정리한

카테고리는 동물, 식물, 지역/랜드마크, 신체, 사계, 음식, 
특수촬영, 자연/기상, 경제/산업/일상, 유산 등 10가지 카테

고리이다. 국내 제작특성과 공공 아카이브의 성격을 고려

하여, 음식, 유산 카테고리가 대표 스톡 서비스 대비추가되

었으나, 기존 대표 스톡 아카이브의 분류체계에서도 유사

카테고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한 카테고리는 서

비스 메뉴페이지에서는 2단계트리 구조로 구현하여, 필요

그림 3. 트리구조 카테고리 선택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
Fig. 3. Tree-Structured Category Selection User Interface Page

한 카테고리를 선택함으로써 검색의범위를신속하게축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에서와 같이 동물 카테고리에

는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 곤충, 어류/해양생물, 동물

-기타의 하부 카테고리가 있다. 그 외 9가지 카테고리의 하

부에도 상세한 카테고리를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2단
계 트리 구조의 메뉴선택으로 검색의범위는 클립의 목록

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축소된다.

2. 메타데이터 자동 추출을 활용한 다양한 검색
정보 제공

인공지능 인식기술을 이용해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태깅

을 위해 주요한 정보를 정의하면 내재 구성요소와 스토리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24]. 내재 구성요소로는샷/장면경

계와 키프레임, 객체, 장소, 시간, 배경음, 행위, 이벤트, 자막
등이 있으며, 스토리맥락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맨틱 장면

을세그멘테이션하고, 내재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시맨틱 표

현의 구성요소인 인물/성별 검출, 정적 관계 추출, 감정 인

식, 장면토픽추출, 상호참조 인식등의 내재 구성요소 간

시간에따른관계및 상태변화 정보를추출한다. 내재 구성

요소와 스토리맥락으로추출된 지능적 미디어속성을 공공

스톡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검색 키워드의 종류와매핑하

면행위, 사물, 배경, 이벤트로 구성된다[18]. 공공스톡 아카이

브에서는특정 인물에 관련된 콘텐츠가 제한되므로, 특정 인

물과 관련된 검색 키워드가 제외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에서도는 검색 키워드와매

핑된 지능적 미디어 속성을추출하여 이 정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클립 단위 뿐 아니라 장면단위에서도세

부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 인터페이스까지 구현하였다. 그
림 2의 워크플로우에서 영상 상세메뉴에서 비디오를 클립

단위, 씬단위로 구분하고, 클립 전체에서의 지능적 미디어

속성과 씬 내에서의 지능적 미디어 속성을 별도 타임라인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지능적 미디어 속

성의 종류별로 별도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어, 각 지능적 미

디어속성의 타임라인에서 나타나는 구간을 클릭하면해당

장면이 플레이어 상에서 보여지고 여기에 지능적 미디어

속성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긴 영상 콘텐츠의 경우

각 씬의 대표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씬의 내용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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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상 상세 검색 사용자 인터페이스 페이지
Fig. 4. Video Detailed Search User Interface Page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씬을 대상으로 보여지는 지능적 미

디어속성을세부 확인할 수 있다. 각 장면에서추출한 지능

적 미디어 속성의 정확도도 인터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

어, 추출의 성능 수치를 검토하여 검색 결과의신뢰성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메타데이터 자동추출은

멀티모달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시간, 사물, 
음성, 텍스트, 사람, 행동과같은변수를 중심으로 비디오에

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를벡터또는 수학적 표현후

이를 합성값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25].

3. 맥락과 의도를 활용한 검색 확장

이미지와비디오내용의이해연구의진전은이미지와비디

오 검색을 설명 문구로 전환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근 영상 콘텐츠 검색의 방법을획기적으로변화시

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비디오설명문추출엔진

은 비디오 설명 모델(Movie Description Model)을 사용하

였다[26]. 비디오설명 모델(Movie Description Model)은 영

화의 장면 맥락을 이해하여 세부적이고 풍부한 설명을 생

성함으로써 미디어 검색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안되었다. 즉, 단순히객체나캐릭터를식별하는 것에 그

치지않고, 장면맥락, 위치, 그리고 행동 등 서사적 요소를

이해하고 생성함으로써 영화 설명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단순 키워드 검색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

고, 보다 정교한 설명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미디어 콘텐츠

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한 비디오설명

모델은심층 신경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장면 맥락 인코

더(Scene Context Encoder, SCE)와 스토리 배경을 고려한

컨텍스트 디코더(Context Decoder with Story Back- 
ground, CDSB) 두 개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장면 맥락 인코더는 프레임에서 객체, 행동, 오디오, 배경

위치 및 시간과같은 요소를추출하여 장면의컨텍스트벡

터를 생성한다. 스토리 배경을 고려한 컨텍스트 디코더는

추출된컨텍스트를 활용하여 장면을 서술적인 방식으로설

명하는 대사와 유사한 문장을 생성한다. 기존의 비디오 캡

셔닝 모델에 비해 이 모델은 장면의 위치와 시간과 같은

상세정보를추출하여설명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BLEU
와 CIDEr 점수에서 기존 기준 모델을 약 9% 상회하며, 실
제 영화 맥락과 더 잘 일치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제안하는 검색 지능화 서비스의 메인

페이지, 검색 서브 페이지 상단에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질

문 창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키워드와 장면의 설명문을

모두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사용자가 ‘버스가출발하는

장면’이라는 문구를 입력하면, 이와 유사한설명이 있는 장

면을 찾아 결과를 보여준다. 영상 상세검색 페이지에서는

타임라인의 장면 위치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해당 장면의

설명문이 보여지므로, 해당 장면을 재생하지 않고도 클립

장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타
임라인에는 각 장면의 설명 내용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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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비스 사용성 분석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검색 지능화 서비스는 약 1달 기간

동안 KBS 사내 테스트(8/13~8/19)와 사외 오픈 서비스

(8/19~9/13)를 실시하였다. 이후, 서비스 안정성을 확인하

여 현재는 1년간 한시 서비스 예정으로 오픈 중이다. 서비

스 접속은 ‘KBS바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 버튼 메뉴를 노출하였다. 
서비스 사용 분석은 사내 테스트에 참여한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사내 테스트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서비스

를 분석할 수 있는 부서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즉, 서비

스를 분석할 수 있는 사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참여자들

로, 콘텐츠 아카이브를 기획, 구축하였거나, 아카이브 서비

스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업무를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공

지능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참여자

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경험 평가 모델인 Peter Morville

이 제안한 UX 허니콤 모델(Honeycomb Model)을 활용하

여 제안하는 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허니콤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Questions

Useful Does the service provide functions that meet its 
intended purpose?

Usable Is it easy and intuitive to use?

Desirable Does it create positive emotions for users?

Credible Can the service be trusted?

Accessible Is it accessible to a diverse range of users?

Findable Can users easily find the information or features 
they need?

Valuable Does the service offer value to its users?

표 3. 허니콤 모델의 사용경험 평가항목
Table 3. Comparison Results of Category Name Similarity in 
Representative Stock Video Services

모델은 사용성, 유용성, 매력성, 접근성, 신뢰성, 검색성, 가
치성의 7가지 항목으로 사용자 경험을평가하며, 5점 또는

7점척도를 사용해 정량적으로평가할 수 있다[27]. 각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질문의 내용은 접근성의 측면에서 아래

와 같은 질문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10명의 테스트 참여자들은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모

든 항목에 대해 7점만점에 6점이상의점수를얻어 사용자

 

그림 5. 검색 메인 페이지와 씬 요약설명문 검색
Fig. 5. Search Main Page and Scene Description Search User Interface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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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어느항목의 결손 없이 연계해 향상시키고 있음

을 보였다. 주관적인 의견도 요청하였는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보다 인공지능 기술의 정확성에 대한 고도화 요구

와 프롬프트 추천, 미리보기 템플릿과같은 사용자에게친

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활용과 개선에 대한 요구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오픈아카이브 서비스에서 더

욱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아, 
향후서비스 확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많음을알수 있었

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상용 서비스의 발전으

로 많은 사용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

거나, 신뢰성이 있는 상태여서 비디오를 텍스트로 검색하

는 검색 지능화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 론

미디어 창작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존하고, 제공해

야 한다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콘텐

츠를 보존하고, 일련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재원, 운영

주체, 서비스 방법, 유지 등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상당하

여 각 부분에 대한 논의를별도로 진행해야할 만큼논란의

여지가 많은 과제였다. 콘텐츠를 보존하고 이를 창작의 소

재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를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창작의 과정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기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콘텐츠의 자유로운 활

용이 가능한 무료 콘텐츠 클립 공개 서비스 ‘KBS바다’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콘텐츠 제작, 학습, 
교육, 연구에 짧은 고품질 소재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 스톡 서비스이다[7]. 이 외에도, 저작권을 소유하

거나 해결된 명작 콘텐츠들을 다시볼수 있도록하는 서비

스도 확대해 가고 있다. 콘텐츠의 형태, 내용, 분량 측면에

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방대한 공공 아카이브 확장 구축

시, 검색 방법에 있어 정제된 제작 정보나 편성 정보를 사용

할 수 없고, 콘텐츠 내용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일일이 수작

업으로 입력하여 제공하는 것은 비용과 노력이 상당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필요하다. 또한, 창작의 과정에

서 효율적으로 아카이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작자들

이 요구하는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

다.
본 논문에서는 창작자들이 방대한 공공스톡 아카이브에

서 원하는 콘텐츠 클립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요구 기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검색 지

능화 방법론의 현황을 조사하고,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또
한, 본 논문에서는 고찰한 검색 지능화의 방향성에 따라

‘KBS바다’ 공공스톡 아카이브에 적합한 검색 지능화 방법

을 제안하고 구현함으로써, 콘텐츠 접근성 측면의 검색 경

험을 향상시킴을 보였다. 제안한 검색 지능화 서비스는 1)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검색의 대상을신속하게압축시키고, 
2) 멀티모달 지능적 미디어속성추출방법으로 메타데이터

자동추출을 활용한 풍부한 검색 정보 제공하고, 3) 비디오

Criteria Useful Usable Desirable Credible Accessible Findable Valuable

Average 6.9 6.9 6.8 7 6.9 6.5 6.9

표 4. 사용경험 평가결과
Table 4. Evaluation Results of Us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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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모델을 기반으로 비디오에 대한 내용을 맥락과 의도

를 반영한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원하여 제

작자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씬 검색까지 가능하게 하여 검

색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타임라인을 기

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확인 기능과 어느 사용 화면에서도

콘텐츠의 키워드와 장면 설명 등 텍스트를 자유롭게 입력

하여 원하는 장면 검색으로 전환할 수 있고, 특정 장면의

지능적 미디어속성 추출 정확도 확인 가능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고안해 편리성을 증진하였다. 제안하는 서비스는

‘KBS바다’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누구든 접속하

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성을 분석하였는데, UX 허
니컴모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사용경험의평가척도에서

모든 평가항목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최근 검색 지능화의 방법은 ChatGPT를 포함한 LLM의

발전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하는 검색 지능화 활용 사례는 시스템은 대표 스톡 아카이

브의 사례 분석과 아카이브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

해 창작자들이 적응한 텍스트 검색 방안을 유지하면서, 콘
텐츠 검색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자동화된 검색 지능화

적용 사례이다. 향후, 비디오의 텍스트 기반 검색 지능화가

더욱 활성화되면, 검색에 대한 활용에서 나아가 텍스트의

요약문으로 비디오의 요약본이나 하이라이트 생성이 가능

하고, 비디오 부분에 대한 제목, 주제, 관련 해시태그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활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축적과 대용량 언어모델을 활용

하면, 개인맞춤형 비디오의 생성과 시나리오 스크립트 형

태, 콘티 형태 등 다양한 출력 형태로의 전환도 용이해질

것이다. 이렇듯 검색 지능화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과 결

합하여 활용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확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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