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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안 강화의 일종이며, 사후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영상감시 시스템은 주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공공장

소에 설치되어 촬영된 영상을 관제 센터로 전송한다. 촬영된 영상은 일반적으로 암호화되거나 영상정보 내에 

존재하는 개인 인식이 가능한 데이터에 해당 영역을 시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마스킹을 적용하여 저장

되는데, 저장된 영상은 적법한 사용자에 의해 원본 이미지로 복원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영상 데이터에 존재

하는 모든 영역이 복원되며 영상 데이터에서 요구된 대상 이외의 피사체의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접근하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영상 데이터 내의 복원 가능 대상을 제한하여 영상 내의 사생활 침

해를 최소화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video surveillance system, which is used as a part of security measures, is installed in a public place where 
people pass frequently and transmits the captured images to the control center. The photographed image is generally 
stored by applying masked to the data that can be ciphered or existing in the image information so that the 
corresponding region cannot be visually identified. The stored image is restored to the original image by a legitimate 
user. However, this means that all the regions existing in the corresponding image data are restored and may cause 
the privacy invasion of the object other than the object requested in the image data.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chanism to minimize the invasion of privacy in images by restricting the restorable objects in the image data 
according to the access rights of th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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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저장 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해당 영상감시 

장치를 관리하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관
제센터에서 적법한 접근 권한을 가진 관리자에게 

제공되어 대상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사태의 사후조사를 위한 

근원 파악이나 사태 해결의 근거를 제시할 목적으

로 사용 될 수 있다[1]-[3].
피사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대상 추적

에 사용될 수 있어 복원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

하여 영상 내의 모든 식별정보를 일괄적으로 마스

킹하거나, 영상 데이터 전체를 암호화하여 제 3자에 

의한 유출이 어렵도록 한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있

는 정당한 사용자에 의하여 영상이 복원될 경우, 영
상정보 내의 영상이 복원되어 관리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원본으로 복원된 영상정보는 추적 대상 외의 

모든 피사체에 대한 식별정보까지 복원하므로 복원

된 추적 대상이 아닌 피사체에 대한 중대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4]-[6].
본문에서는 영상정보의 피사체에 대해 접근하는 

관리자의 접근 권한에 따라 개별적으로 마스킹을 

진행함으로서 관리자가 접근할 수 없는 영상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추적 대상이 아닌 피사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소개하도록 한다. 본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존 선행기술을 분석하고, 3장에서 

제안된 동적 영상 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별 마

스킹 메커니즘을 소개하도록 한다. 4장에서 기존 방

법론과 제안된 메커니즘을 비교분석함으로서 기존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보이도록 한다. 

Ⅱ. 기존 영상 마스킹 기법 특허 분석

노출되는 대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영상 반

출 보안 시스템으로 상용화되고 있다. 다음은 국내 

상용화된 프라이버시 보호 제품을 분석한 것이다.

2.1 동영상 마스킹 처리방법 및 장치

동영상 마스킹 처리방법 및 장치는 영상정보에 

존재하는 프레임을 촬영하여 촬영된 프레임에 존재

하는 하나 이상의 식별정보를 마스킹하고, 마스킹에 

대한 정보를 프레임 내에 삽입하여 삽입된 프레임

으로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해당 특허는 

녹화된 영상정보에 대해 마스킹을 진행하며, 마스킹

에 사용된 특정 키값은 이후 언마스킹 과정에서 사

용하게 된다. 마스킹 정보는 마스킹된 해당 프레임

에 저장된다[7].

2.2 보행자의 얼굴 검출 기반의 동적 객체

영상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및 그 방법

보행자의 얼굴 검출 기반의 동적 객체 영상 프라

이버시 보호 장치 및 그 방법은 동적으로 촬영되는 

영상정보 중 마스킹을 진행할 영상정보를 프레임단

위로 해당 프레임 내의 객체를 추출하여 마스킹하

는 방법이다. 해당 특허에서 원본 영상정보는 마스

킹된 영상정보로 치환되며, 마스킹에 대한 복호화키

는 DB에 저장된다. 마스킹 영역은 원거리인 경우 

보행자를 근거리인 경우에는 얼굴 검출을 통해 동

적 객체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해당 영역에 마스

킹을 진행한다. 마스킹된 영상은 DB에 인증키를 저

장하고, 저장된 인증키는 워터마킹을 추출하여 영상

을 복원하는데 사용된다[8].

2.3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방법은 다수의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이 영상감시 장치를 벗어나 외부로 전송되어야 

할 경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으로 수사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서 영상정보가 요

구될 경우 해당 제어신호를 전송받았을 때 마스킹

을 적용하며, 동작신호가 수신된 경우에는 카메라의 

동작 상태를 규칙정보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

인한 후, 불일치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송한다. 해당 특허에서 마스킹은 저장부에 별도의 

저장영역을 생성함으로서 마스킹 영상을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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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마스킹 영역은 식별정보가 포

함되는 영역이나, 수동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

한다[9].

Ⅲ. 제안된 접근 권한에 따른 접근 가능 

영상정보를 제한하는 마스킹 메커니즘

본문에 제안된 메커니즘은 촬영된 영상을 녹화하

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는 DB에 저장하여 해당 

영상 내에 존재하는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가진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에 

식별 DB에 존재하는 개인 식별정보와 비교하여 객

체가 실제로 식별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후 영상을 요청한 적법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권한을 벗어나는 객체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고, 
권한 내의 객체는 원본영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제안된 메커니즘은 영상 수집 모듈, 영상 DB 
모듈, 영상 서비스 모듈, 오브젝트 추출 모듈, 식별 

DB 모듈, 오브젝트 식별 모듈, 권한 DB 모듈, 마스

킹 처리 모듈로 구성된다[10]-[12]. 그림 1은 제안된 

메커니즘의 구상도를 보이는 것이다.

3.1 영상 수집 모듈

영상 수집 모듈은 영상정보를 전송하는 영상촬영

매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에는 동

영상과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다. 영상정보를 전송

하는 대상에는 영삼감시 시스템에 포함되는 다수의 

CCTV나  USB(Univeral Serial Bus),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등이 사용될 수 있다[13][14].

3.2 영상 DB 모듈

영상 DB 모듈은 영상 수집 모듈의 영상촬영매체

로부터 수신된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로 이

후 마스킹 처리를 위한 영상정보를 저장하며, 영상

정보 내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객체의 인식

을 위해 원본 영상정보를 가진다. 해당 모듈은 마스

킹 처리된 영상정보를 영상 DB에 저장되지 않으므

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마스킹 처리된 영상정보

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저장공간을 요구하

지 않는다[15][16].

그림 1. 제안된 메커니즘의 구상도

Fig. 1. Conception of proposed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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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상 서비스 모듈

영상 서비스 모듈은 적법한 사용자에 의한 영상

정보 재생요청을 수신할 경우, 영상정보에 대한 재

생을 요청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에 따라 마스킹 처

리 모듈에서 영상정보에 포함된 요청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벗어나는 식별정보를 마스킹 처리 모듈

로부터 마스킹 처리받은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사용

자에게 응답으로서 전송하는 역할을 가진다. 영상 

서비스 모듈은 사용자의 접근권한에 따라 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개수, 접근 가능한 영상감시 장치를 조

절할 수 있다[17]-[19].

3.4 오브젝트 추출 모듈

오브젝트 추출 모듈은 사전에 정의된 특정한 개

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를 추출하며, 
식별정보에는 피사체의 얼굴 영역이나 차량의 번호

판을 포함될 수 있다. 오브젝트 추출 모듈에서는 정

지된 영상 내에서 영상정보에 존재하는 피사체에 

대해 식별정보에 대한 특징점을 찾아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피사체의 식별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

되는 모든 객체를 추출한다. 이때, 사용 가능한 특

징 추출 기법에는 지식기반 방법, 특징기반 방법, 
템플릿 매칭 방법(Template based matching), 외형기

반 방법 등이 있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여 영상정보 

내에 존재하는 개인 식별정보를 추출한다[20][21].

3.5 오브젝트 식별 모듈

오브젝트 식별 모듈은 오브젝트 추출 모듈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추측되는 식별정

보로서 추출된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식별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식별 DB 모듈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서 오브젝트 추출 모듈에서 추출된 영상

정보 내의 식별정보에 대한 영역과 식별 DB 모듈

에 저장되어 있는 식별정보의 유사성을 계산하고, 
일정 이상의 유사도를 가지는 객체를 식별한다. 오
브젝트 식별 모듈은 오브젝트 추출 모듈에 의해 추

출된 모듈에 대해서만 식별을 진행함으로 영상정보 

전체에 대한 식별을 진행하는 방식보다 적은 시스

템 리소스를 사용한다.

3.6 식별 DB 모듈

식별 DB 모듈은 객체와 비교하여 특정한 개인임

을 유추 가능한 영상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데이터가 저장된 스토리지이다. 식별 DB 모듈에 저

장되는 식별정보는 오브젝트 추출모듈에서 추출된 

특징점에 비교하여 특정 오브젝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말하며, 식별할 수 있는 특정한 

인물, 범죄자로 등록된 인물 혹은 남자나 여자를 구

분하기 위한 정보, 특정 번호의 자동차 번호판에 대

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오브젝트에 대한 식별정보

를 제공한다. 

3.7 마스킹 처리 모듈

마스킹 처리 모듈은 권한 DB 모듈에 대해 사용

자의 접근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권한 조회의 권한

을 가지며,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추출된 

오브젝트 각각에 대해 권한 DB 모듈에서 확인하고, 
접근 권한에 따라 객체에 대한 개별적인 마스킹 처

리를 진행할 수 있다. 마스킹 처리 모듈은 영상 서

비스 모듈에서 영상 요청이 인가된 경우 접근한 사

용자의 접근 권한을 권한 DB 모듈에 적시되어 있

는 접근 권한을 벗어난 객체에 대해 마스킹 처리를 

진행하고, 마스킹된 영상을 영상 서비스 모듈로 반

환한다. 마스킹 처리 기법에는 색상 처리, 음영 처

리, 명도 처리, 채도 처리, 그림자 처리, 모자이크, 
블렌딩, 블러링 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마스킹 처

리 모듈에서 진행하는  마스킹 처리는 추출된 모든 

객체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허가 여부를 

판별하며, 사용자에게 허가되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

만 마스킹을 진행한다. 마스킹 처리 모듈에서 진행

되는 마스킹은 기존의 기법과 달리 접근권한에 따

라 단계적으로 영상정보에 존재하는 식별정보를 마

스킹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3.8 권한 DB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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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DB 모듈은 인가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로, 접근 권한에 따라 제공되

는 영상에 대한 마스킹 처리 규칙을 가진다. 권한 

DB 모듈은 마스킹 처리 모듈에서 오브젝트 식별 

모듈에 의해 식별된 오브젝트에 대한 마스킹 처리

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사

용자의 접근 허가 또는 불가를 선별하기 위한 권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마스킹 처리 모듈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 권한 정보를 제공한

다. 권한 DB 모듈에 저장되어있는 접근권한에 의해 

영상정보 요청자들은 같은 영상정보에 대해 서로 

다른 마스킹 영역을 가진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Ⅳ. 제안된 메커니즘과 기존 메커니즘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영상정보에 존재하는 식별정보에 대

한 마스킹 처리,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영상 제공, 
영상 DB의 영상정보 저장 구분, 권한에 다른 마스

킹 객체 선별의 항목을 대상으로 제안된 메커니즘

와 기존의 메커니즘을 비교하여 보이도록 한다.

3.1 동영상 마스킹 처리방법 및 장치와의 비교

분석

영상정보 내에 존재하는 식별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해당 정보를 마스킹하고, 영상정보를 마

스킹된 영상정보로만 저장하게 된다. 또한 해당 메

커니즘은영상의 원본을 마스킹된 영상으로 저장하

므로 추가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가 요구되

며, 접근권한에 관계없이 모든 식별정보를 마스킹 

처리한다.

3.2 보행자의 얼굴 검출 기반의 동적 객체

영상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 및 그 방법과의

비교분석

해당 메커니즘은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촬

영되는 영상정보를 자동적으로 마스킹하고, 언마스

킹키를 별도의 DB에 저장한 뒤, 마스킹된 영상정보

만을 저장한다. 이후 사용자의 영상정보 요청이 들

어올 경우, 마스킹 영상을 저장되어있는 언마스킹키

를 이용하여 복호화한 뒤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언마스킹 영역은 요청된 영상정보의 모든 

식별정보에 대해 진행되므로 요청자에게 요구되는 

최저한의 식별정보 이상을 제공하게 된다.

3.3 개인정보 보호를 지원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방법과의 비교 분석

해당 메커니즘은 식별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야하는 경우 영상정보 내의 식별정

보를 마스킹한 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마스킹된 영상은 마스킹되지 않은 원본 영상정보와 

별도로 저장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저장소가 요

구된다. 이 과정에서 마스킹 영역은 영상정보 요청

자의 권한에 관계없이 이뤄지게 된다.

3.4 제안된 메커니즘의 차별성

제안된 메커니즘은 앞선 방법론과 같은 영상정보 

내의 식별정보 마스킹 메커니즘이나 기존의 메커니

즘과는 달리 영상정보 요청 예상자의 접근권한을 

별도의 모듈에 저장하여 저장하며, 접근권한 외의 

요청자에게 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차별성

이 존재한다. 또한, 허가된 요청자의 경우에만 접근

이 허가된 식별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가되

지 않은 식별정보에 대한 마스킹을 진행한다. 
표 1은 기존의 선행기술과 제안된 메커니즘의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1. 제안된 메커니즘과 기존 기법의 비교 분석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proposed mechanisms

and existing techniques

Comparison item
Patent
1

Patent
2

Patent
3

Proposed
mechanism

Apply to mask O O O O

Processing by
user request

X O O O

Store only the
original image in
the repository

X X O O

Partial masking
according to the
access authority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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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관제 시

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의해 사용된다. 이 과정

에서 영상정보에 포함된 개인의 식별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관리자의 필요 이상의 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괄 언마스킹 방식은 

식별정보의 유출경로를 늘릴 수 있으며, 매년 증가

하는 영상감시 시스템에 의해 사생활 침해의 목소

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정보 내의 식별정보를 영상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한다. 본문에

서 제안된 접근권한에 따른 식별정보 마스킹 방식

은 영상정보 내의 식별정보를 최소화함으로서 유출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영상감시 시스템은 공공의 안전성이라는 목

적 하에 묵시적으로 피해를 이해하고 있으나, 빅데

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에 의해 영상내의 식별정보

를 통해 피사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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