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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영화 제작에서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딥러

닝, 자연어 처리(NLP), 컴퓨터 비전 기술이 영화의 창의적 과정과 의사 결정에 어떻게 깊이 관여하며,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창

의적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는 주체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창의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제공하며, AI와 인간의 협업이 영화 산업의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화 제작의 주요 주체로서 창작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망하며, AI의 효과적인 통합을 

통해 영화 제작에서 창의적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roactive role that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ies play in the film 
production process. Specifically, it explores how deep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d computer vision 
technologies deeply influence creative decisions and processes, going beyond merely assisting humans. The research highlights 
how these AI technologies actively contribute to the generation of creative content, demonstrating their ability to shape the 
narrative and visual components of films. By critically examining films where AI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production, the 
study evaluates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generative AI in filmmaking. Additionally, it proposes strategies for maximizing 
the synergy between AI and human creativity, with the ultimate aim of illustrating how the integration of generative AI can drive 
innovative transformation in the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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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 배경

인공지능(AI) 기술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I는 미술, 음악, 문학 

등 예술 분야에서 창작의 도구로 활용되며 예술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기도 한다. 딥러닝 기반의 AI는 이미지를 생성하

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등 인간의 창의적 프로세스를 모방하

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AI의 창작물

이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음악 분야에서 AI는 작곡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새

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OpenAI의 

MuseNet은 최대 10개 악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악 스타일

을 모방할 수 있는 AI 모델이다. MuseNet은 클래식에서 재

즈,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생성하며, 인간 작

곡가가 창작한 것과 유사한 고품질의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

다[1]. 이 AI가 작곡한 음악은 영화, 광고, 비디오 게임 등 다

양한 매체에서 활용되었으며, 인간 작곡가의 작업을 보완하거

나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IVA(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Artist)[2]는 

계속해서 음악 제작에 혁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AI 작곡가로

서 여러 공식 앨범을 출시하고 있다. AIVA는 인간과의 협업

을 통해 새로운 작곡 방법을 탐구하고 있으며, 이는 AI가 음

악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술 분야에서도 AI는 창작의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Refik Anadol은 AI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미술 작품

을 제작하는 현대 미술가로, 그의 작품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

를 활용한 몰입형 설치 예술로 유명하다. 예를 들어, 그의 작

품 “Machine Hallucination”는 뉴욕 맨해튼의 1억 장 이상

의 사진 데이터 세트를 AI로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시각적 경

험을 창조하였다[3]. 이 작품은 예술과 인공기술의 결합을 통

해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표현을 제시하며, 관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AI Art Collective의 DALL-E 2는 텍스트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모델로, 창의적인 비주얼 아

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DALL-E 2는 인간의 상상

력과 결합하여 독창적이고 새로운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하

며, AI와 예술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4].

AI의 창의적 활용이 영화 제작 전반에 확대되면서, 영화 산

업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기술을 활용해 영화의 시각적 요소나 대사 

작성, 편집까지 다양한 제작 단계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

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은 배우의 젊은 모습을 재

현하는 디에이징 기술이나 복잡한 시각 효과를 자동으로 구

현하는 데 사용되며,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I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창작

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영화계에서는 ‘AI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주목받고 있으

며, 국내외 여러 영화제에서 AI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에

서는 한국 영화제 중 최초로 ‘AI 영화 경쟁 부문’이 도입되었

으며,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와 같은 새로운 영화제도 개최

되고 있다. 이는 AI가 영화 산업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아닌 창

작 도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한

계와 문제점이 존재한다.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종종 인간의 

감성과 직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기존 데이터에 의존

한 반복적인 패턴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5]. 이러한 창의성

의 한계는 AI가 진정으로 혁신적인 창작 방식을 제안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AI의 사용은 저작권과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

과 창의적 절차에 어떻게 관여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

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가 

주체적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기술이 영화 제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잠재력

을 평가한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의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생성형 AI가 영화 산업에서 혁신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생성형 AI는 영

화 제작 과정에서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영화 제작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생성형 AI 기술의 역할과 한

계를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AI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 영화 산

업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

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 기술이 영

화 제작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

하고, 영화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최근 인공지능(AI)이 영화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종국[7]의 "영화산업의 생성

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활용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Generative AI 도구들이 영화 제작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며, 특히 할리우드와 한국 영화 산업에서의 적용 사례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연구는 AI 기술이 영화 제

작 과정에서 제작비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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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전병원[8]의 “인공지능과 영화영상제작: 영화영상제작 도

구로서 인공지능의 활용사례”는 AI가 영화 제작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탐구하였다. 그는 AI가 시

각 효과 생성, 편집 자동화 등 영화 제작의 여러 측면에서 창

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AI가 기존의 영화 제작 도구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

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정인선[9]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화제작과 그 

미학적 가능성”에서 AI가 영화의 미학적 측면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녀는 AI가 영화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의 창작물이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AI의 미학적 잠재력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영화 제작의 새로

운 예술적 경로를 모색하였다.

Huang et al.[10]은 AI가 영화 제작에서 시나리오 작성과 

영상 편집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AI가 스토리텔링의 창의적 과정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AI의 도구적 역할에 중점을 두었

다. 또한, Smith et al.[11]은 AI가 영화 제작의 전반적인 워

크플로우를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AI가 제작비 절감과 제작 시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AI가 영화 제작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I 기술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생성형 

AI의 주체적 역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생성

형 AI가 영화 제작의 핵심 프로세스에 어떻게 통합되어 창의

적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에서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체적인 역할이란,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의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며, 인간의 창의적 

프로세스를 직접적으로 대체하거나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주체적 활용이 영화 제

작 과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구체적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의 주요 

의사 결정과 창의적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여 새로운 콘텐츠

를 창출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가 주도적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례들을 심도 있게 분석

하여, 이러한 기술이 영화 제작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과 문

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영화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촉

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영화 제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주체적 역할

인공지능(AI) 기술은 영화 제작에서 주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인간 창작자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거나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

지 능력을 모방하여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인식

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된

다[12]. 이러한 기술은 영화 편집, 시각 효과 생성, 시나리오 

분석 등의 작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데이

터를 분석해 최적의 촬영 각도를 제안하거나, 시각 효과를 자

동으로 생성함으로써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I는 인

간의 창의적 결정을 단순히 보조하는 기능에 그쳤으며, 창작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다.

반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 AI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여, 

영화 제작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

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간이 제시한 입력 데이터나 조

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술로 정

의된다[13]. 이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으로 창의적 콘텐츠를 생성하고, 영화 제작의 핵

심적인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

능은 시나리오 작성, 캐릭터 디자인, 시각적 표현의 창출 등 영

화의 주요 창작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이전에는 인간 창작자

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작업들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14]. 이

는 영화 제작의 기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창의

성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와 같이, 기존 인공지능 기술이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영화 제작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영화 제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기술적 전환이 영화 제작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딥러닝의 주체적 역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기계 학습의 한 분

야로,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이다[13]. 딥러닝 모델은 여러 층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의 특징을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과 같은 딥러닝 모델은 영화의 시각적 표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가상 환경을 창출하거나 디지털 캐릭

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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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은 영화 제작의 다양한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기여하

며, 가상 환경 생성, 디지털 휴먼 제작, 스타일 전이, 물리적 

효과 시뮬레이션, 얼굴 및 감정 변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GAN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은 기존 

이미지를 학습하여 독창적이고 현실감 있는 가상 환경을 자

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16]. 이러한 기술은 물리적 촬영이 불

가능하거나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도 창의적 배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상 환경 생성은 특

히 판타지 또는 SF 영화에서 주목받으며, 영화 제작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시각적 몰입을 제공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딥러닝은 또한 디지털 휴먼 생성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배우의 얼굴과 몸짓을 디지털로 복제하거나 전혀 

새로운 가상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딥러닝 기

술은 배우의 움직임을 캡처하고 이를 디지털 휴먼에 적용함

으로써, 배우의 실제 출연 없이도 그들의 디지털화된 모습이 

영화 속에서 완벽하게 구현되도록 돕는다. 이는 SF나 액션 영

화와 같은 장르에서 디지털 캐릭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 필

수적인 기술이다.

또한, 스타일 전이(Style Transfer) 기술을 통해 딥러닝은 

기존 이미지나 장면의 시각적 스타일을 다른 장면에 창의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영화의 특정 장면에 독특한 미학

적 효과를 부여하며, 예를 들어 화가의 스타일을 영화의 장면

에 적용함으로써 고유한 시각적 미학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

하다[17].

딥러닝은 물리적 효과 시뮬레이션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

인다. 딥러닝을 활용하면 폭발, 화재, 연기, 물 등 복잡한 물리

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물리적 촬영 없이도 사실적인 장

면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는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인다[16].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의 CGI로 구현된 화재 

장면은 촬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얼굴 및 감정 변환 기술을 통해 딥러닝은 배우

의 얼굴 표정을 변환하거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장면의 감정적 깊이를 추가하고, 배우의 연기를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의 표정을 미세하

게 조정하여 캐릭터의 감정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딥러닝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

행하며, 단순히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창의적인 시각적 경험

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GAN과 같은 딥

러닝 기술은 영화의 시각적 복잡성을 높이고, 관객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서 AI가 주도적인 창작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연어 처리(NLP)의 주체적 역학

자연어 처리(NLP)는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영

화 제작에서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NLP 기반 알고리즘은 영

화 제작의 여러 단계에서 창의적 콘텐츠를 직접 생성하고, 다

양한 언어 및 문맥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스토리라인을 발전

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시나리오 작성, 대사 생성, 감정 

분석과 같은 핵심 작업에서 인간 창작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제작을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NLP 기술은 시나리오 작성 및 편집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작가가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편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생성형 AI

의 NLP 기술은 시나리오의 흐름을 분석하고, 일관성을 유지

하면서도 창의적인 대사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18]. 이

는 초기 초안 작성부터 완성된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자율

적인 콘텐츠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작가의 창의적 결정을 보

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창작 과정 전반을 주도할 수 있다.

Applications Description

Virtual 
Environment 
Generation

Create various environments such as natural 
landscapes, urban scenes, and fantasy 

worlds.

Digital Human 
Creation

Digitally replicate actors' faces and 
movements to create virtual characters.

Style Transfer
Apply the style of one image to another 

image.

Physical 
Effects 

Simulation

Simulate complex physical effects such as 
explosions, fire, smoke, and water.

Facial and 
Emotion 

Transformation

Transform actors' facial expressions or adjust 
their emotions.

표 1. 영화 제작에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의 활용

Table 1. Utilization of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in film production

Applications Description

Script Writing 
and Editing

Analyzes scripts to generate original dialogue 
while maintaining story flow, supporting 

writers in developing and refining narratives.

Automated 
Dialogue 

Generation and 
Translation

Generates dialogues in various languages, 
increasing accessibility for international 

audiences and providing tailored content for 
different cultural contexts.

Character 
Development 

and Interaction

Creates dynamic character interactions and 
complex narratives with believable dialogue, 
especially useful in animated films and video 

games for real-time audience/player 
interaction.

Sentiment 
Analysis for 
Audience 
Feedback

Analyzes audience feedback, reviews, and 
social media to gauge public sentiment, 

providing insights into preferences and trends 
for filmmakers.

Enhanced 
Subtitling and 

Closed 
Captioning

Improves accuracy and efficiency of subtitles 
and captions by generating text from spoken 

dialogue, enhancing accessibility for 
audiences with hearing impairments.

표 2. 영화 제작에서 자연어 처리의 활용

Table 2. Utilization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NLP) 
in fil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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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LP는 다국어 대사 생성과 자동 번역을 통해 영화

의 국제적 확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성형 

AI는 여러 언어로 대사를 자동 생성하고 번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 맞는 현지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러한 기능은 특히 글로벌 영화 시장에서 국제적 접근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하며, 더 넓은 관객층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캐릭터 개발 및 상호작용에서도 NLP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애니메이션 영화나 비디오 게임에서 NLP 기반 알고리즘

은 자연스러운 대화와 상호작용을 생성하여 캐릭터 간의 관

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실시간 

대사 생성을 통해 즉흥적인 캐릭터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

으며, 이는 관객이나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즉각적인 변화

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시나리오 구조와는 다른 

동적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다.

NLP는 감정 분석을 통해 관객의 피드백을 분석하고, 영화 

제작자에게 향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소셜 미디어, 리뷰 등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해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영화가 관객의 취향과 

기대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19].

마지막으로, 자막 생성 및 폐쇄 자막에서는 NLP가 청각 장

애인이나 다양한 언어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높인다. AI는 

자동으로 대사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자막의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언어의 자막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관객의 영화 경험

을 포괄적으로 만든다. 이는 영화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

며, 더 많은 관객에게 영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은 영화 제작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의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자동화된 창

작과 실시간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영화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동적 내러티브와 글

로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3) 컴퓨터 비전의 주체적 역할

컴퓨터 비전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핵심 

기술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각

적 데이터를 해석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컴퓨터 비전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

하는 기술을 넘어,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시각적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창의적인 비주얼 콘텐츠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물체 인식, 얼굴 인식, 동작 추적 등의 기술을 

통해 영화의 시각적 복잡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20], 이를 

통해 인간 감독을 보조하는 도구에서 나아가 주체적 창작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컴퓨터 비전 기술은 장면 분석과 편집에서 주체적 역

할을 수행한다. 생성형 AI는 각 장면의 색상, 조명, 프레임 구

성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

한다. 예를 들어, 영화의 장면 간 전환을 부드럽게 자동화하여 

창의적인 시각적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21]. 이는 단순히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닌, AI가 직접적으로 시각적 선

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모션 캡처와 동작 추적에서 컴퓨터 비전 기술은 배우

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캐릭터에 적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자연스러

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구현하며, 복잡한 동작을 정확하게 

재현한다. 이는 디지털 휴먼이나 가상 캐릭터의 움직임을 현

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화 제작의 효율

성을 크게 향상시킨다[22].

셋째, 컴퓨터 비전 기술은 실시간 특수 효과 적용에 주도적

으로 활용된다. 생성형 AI는 배우가 특정 동작을 취할 때, 예

를 들어 화염이나 연기 효과를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라이브 퍼포먼스나 실시간 방송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동적 효과는 관객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AI가 실시간으로 영화의 시각적 스타일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23].

넷째, 컴퓨터 비전 기술은 객체 인식 및 추적을 통해 복잡한 

액션 장면에서 여러 객체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시각적 구도를 설계하고, 장면에서 객

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기

술은 영화의 시각적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액션 영화나 대규모 전투 장면에서 특히 유용하다[24].

다섯째, 컴퓨터 비전 기술은 증강 현실(AR) 및 가상 현실

(VR) 콘텐츠 생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생성형 AI

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시청자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캐릭터를 독립적으로 생성하며, 영화의 프로모션

이나 특별한 관객 경험을 위해 AR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인터랙티브 영화나 VR 시네마에서 새로운 차원의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며, 관객에게 더 깊은 몰입감을 제공한다[25].

Applications Description

Scene Analysis 
and Editing

Analyzes scripts to generate original dialogue 
while maintaining story flow, supporting 

writers in developing and refining narratives.

Motion Capture 
and Tracking

Generates dialogues in various languages, 
increasing accessibility for international 

audiences and providing tailored content for 
different cultural contexts.

Real-Time 
Special Effects

Creates dynamic character interactions and 
complex narratives with believable dialogue, 
especially useful in animated films and video 

games for real-time audience/player 
interaction.

Object 
Recognition 
and Tracking

Analyzes audience feedback, reviews, and 
social media to gauge public sentiment, 

providing insights into preferences and trends 
for filmmakers.

AR and VR 
Content 
Creation

Creates immersive environments and 
characters for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experiences.

표 3. 영화 제작에서 컴퓨터 비전의 활용

Table 3. Utilization of computer vision in film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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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컴퓨터 비전은 얼굴 분석과 표정 변환을 통해 

배우의 감정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배우의 

실제 표정을 분석하여, 디지털 아바타에 이를 적용하고, 감정 

표현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를 통해 관객은 더욱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영화나 게임 캐

릭터의 생동감을 한층 높일 수 있다[26].

결론적으로, 컴퓨터 비전 기술은 영화 제작에서 생성형 인

공지능의 주체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단순한 

도구적 사용을 넘어 영화의 시각적 창의성과 효율성을 독자

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Ⅲ. 영화 제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혁신적 활용 

사례

3-1 “세이프 존(The Safe Zone)”

1) AI 기반 영화 제작 사례: 세이프 존

그림 1. ChatGPT를 통해 작성된 "세이프 존"의 스크립트[27]
Fig. 1. Script of "Safe Zone" written by ChatGPT[27]

“세이프 존(The Safe Zone)”은 2023년에 28 Squared 

Studios와 Moon Ventures에 의해 제작된 세계 최초의 AI 

각본 및 연출 영화로 생성형 AI 기술이 영호 제작에서 주체적

으로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그림 1과 같이 챗GPT

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각본 작성 및 연출이 

이루어졌으며,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

하며, AI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입증했다. 

영화는 AI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배경으로, 주인

공인 남매가 제한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세이프 존'으로 

피신하기 위해 벌이는 갈등을 다룬다[28]."세이프 존"은 딥

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기술이 영화 제작에서 주체적

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영화는 AI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입증하며, 전통적인 영화 제

작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I의 이러한 역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영화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새로운 형태의 영화 예술을 창출하는 데 핵

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주체적 역할 분석

• 딥러닝(Deep Learning)

“세이프 존”에서 딥러닝은 이미지 생성 AI 도구인 

DALL-E와 MidJourney를 통해 스토리보드를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

를 학습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른 시각적 스타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인간의 창의

적 결정을 AI가 직접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

니다. 또한, 스토리보드 작업이 딥러닝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

어짐으로써,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

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비주얼 창출은 영화 제작의 주요 

시각적 요소를 구현하는 데 있어 딥러닝이 창의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세이프 존”의 제작에서 딥러닝 기술은 영화의 시각적 요

소를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DALL-E와 MidJourney 같은 이미지 생성 AI 도

구를 통해 영화의 스토리보드를 생성하는 과정이 매우 혁신

적이었다[29]. 딥러닝 알고리즘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

여, 감독의 지시에 따른 시각적 스타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인간의 창의적 결정을 AI가 

직접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스토리

보드 작업이 딥러닝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동

화된 비주얼 창출은 영화 제작의 주요 시각적 요소를 구현하

는 데 있어 딥러닝이 창의적 주체로서 기능하는 방식을 잘 보

여 주었다.

• 자연어 처리(NLP)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세이프 존”의 각본 작성 및 연

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챗GPT는 단순히 스크립

트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화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29]. 예를 들어, 촬영 목록 작

성, 카메라와 조명의 위치 설정, 배우의 의상과 소품 선택까지 

챗GPT가 상세히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챗GPT는 감독의 의

도를 반영하여 대사를 생성하고,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

식까지도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은 AI가 영화 제작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AI는 촬영 현장

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간

으로 조언을 제공하며, 감독의 결정을 지원했다. 이러한 방식

은 AI가 단순한 보조도구에서 벗어나 영화 제작의 주체적 역

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전 기술은 “세이프 존”의 시각적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AI는 촬영 시 카메라 위치와 조명 설정을 최적

화하고, 인물의 동작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장면의 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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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29]. 예를 들어, AI는 특정 장면에

서 인물의 표정과 자세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

인 연출을 제안했다. AI는 촬영 현장에서의 실시간 의사결정

을 도와 감독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시각적 최적화를 제시했

으며, 이러한 작업은 AI가 영화 제작의 중요한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후반 작업에서도 장면 전

환과 시각적 효과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영화의 전체적인 시

각적 완성도를 높였다. AI의 실시간 조정을 통한 이러한 작업

은 인간 감독의 감각적인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동시에, 독립

적인 시각적 창출을 가능하게 했다.

3-2 "원 모어 펌킨(One More Pumpkin)" 

1) AI 기반 영화 제작 사례: 원 모어 펌킨

“원 모어 펌킨”은 한국의 노부부가 호박 농사를 지으며 겪

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공포 영화로, 감독 권한슬이 순수 생

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단편 

영화다. 이 영화는 2023년 2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제1

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AIFF)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

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 3분짜리 영화는 AI 기술을 통해 순

수하게 제작되었으며, 제작 비용은 전기 요금을 제외하고 ‘0

원’이었고, 3~4명이 5일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30]. “원 모

어 펌킨”은 그로테스크한 공포 장르를 통해 AI 기술의 한계를 

예술적 장점으로 승화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부르고,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메시지를 효과적

으로 전달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주체적 역할 분석

• 딥러닝 (Deep Learning)

“원 모어 펌킨”의 시각적 요소들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 구

현되었다. 특히, 이 영화는 TTI(Text to Image) 모델인 ‘스

테이블 디퓨전 XL(Stable Diffusion XL)’을 활용하여 초기 

이미지를 생성했다[31]. 이러한 AI 모델들은 기존의 데이터

셋을 학습하여 영화의 상징적 요소, 예를 들어 사신과 호박 

귀신과 같은 인물의 외형을 독창적이고 무시무시하게 디자인

할 수 있었다.

그림 2와 3에서 보여지듯, GAN 알고리즘은 인간이 이전

에 제시한 데이터와 이미지 스타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

와 패턴을 생성해냈으며, 이를 통해 영화 속 등장인물의 외형

은 기존의 공포 장르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적 스타일

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비주얼 디자인

을 담당하며, 인간이 필요로 했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했

다. 이 영화에서 딥러닝은 영화의 비주얼 스타일을 혁신적으

로 변화시키며, AI가 주체적으로 창의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자연어 처리 (NLP)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원 모어 펌킨”의 시나리오 작

성과 대사 생성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 영화의 스토리라

인은 기존의 다양한 호러 및 판타지 장르의 시나리오 데이터

를 학습한 AI에 의해 창출되었다. AI는 ‘탐욕’과 ‘파멸’이라는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를 구성하며, 일관성 있는 서

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제공했다. 또

한, NLP 기술은 각 캐릭터의 대사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인

물 간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이는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 인간 작가의 개입 없이도 고유한 문체와 감정

을 반영한 대사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전 기술은 “원 모어 펌킨”의 장면 분석 및 특수 

효과 적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AI는 ‘피카(Pika)’

라는 ITV(Image to Video) 모델을 활용하여 정적 이미지를 

동적 비디오로 변환했으며[33],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과 장면 전환을 구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AI는 각 

장면의 조명과 색상을 분석하고 조정하여 영화의 시각적 일

관성을 유지했다. AI는 단순히 배경에서 보조하는 도구가 아

니라, 배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특수 효과를 자

동으로 생성하는 등 영화의 시각적 효과를 이끌어 가는 능동

적인 주체였다. 이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 실제로 영화의 연출과 시각적 표현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했음을 입증했다.

그림 2. “원 모어 펌킨”의 사신[32]
Fig. 2. The grim reaper in “One More Pumpkin”[32]

그림 3. “원 모어 펌킨”의 호박 귀신[32]
Fig. 3. The pumpkin ghost (below) in “One More 

Pumpki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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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겟 미 아웃(Get Me Out)”

1) AI 기반 영화 제작 사례: 겟 미 아웃

영화 “겟 미 아웃(Get Me Out)”은 다니엘 안테비 감독이 

제작한 6분 30초 가량의 단편 영화로 할리우드와 로스앤젤레

스에서 활동하는 젊은 영화 제작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

을 활용해 제작한 공포 영화이다. 이 영화는 주인공이 어릴 

적 미국으로 이주한 후 겪는 심리적 고통을 AI 기술을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기이한 

장면들을 표현하며, 2024년 2회 AI 국제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영화 “겟 미 아웃”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각적 및 서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였

다. 딥러닝, 자연어 처리(NLP), 컴퓨터 비전과 같은 주요 기

술들이 영화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으며, 각 기술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주체적 역할 분석

• 딥러닝 (Deep Learning)

딥러닝 알고리즘, 특히 Runway AI의 Gen-2와 Luma AI

는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필수적

인 도구였습다.  예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공황 발작을 상징하

는 빨간색의 액체로 된 근육 인간이 주인공을 덮치고 공격하

는 장면은 생성형 AI 기술의 응용을 통해 창조되었다. 이 장

면은 주인공의 내부적 불안과 고통을 극적으로 시각화하며, 

관객에게 강렬한 심리적 경험을 전달하였는데, 이 공포스러운 

빨간색 액체 인간의 생성은 ComfyUI를 통해 배우의 피부를 

제거하고 근육 조직만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딥러닝을 통한 정교한 그래픽 처리가 필요했다. 이러한 생성

형 인공지능 기술은 전통적인 시각적 디자인과 같이 높은 수

준의 그래픽을 유지하면서도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

다[34],[35].

그림 4. “겟 미 아웃”의 한 장면[36]
Fig. 4. A scene from “Get Me Out”[36]

• 자연어 처리 (NLP)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겟 미 아웃”에서 영화의 내러

티브 구성과 대사 생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AI는 공포

와 심리적 고통을 주제로 한 기존 스크립트를 학습하여, 주인

공의 대사와 내러티브를 자동으로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AI

는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인간 작가의 개입 없이도 일관성 있는 스토리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33]. 또한, NLP 기술은 특정 장면에서 

주인공의 감정을 반영한 대사를 생성하여,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AI는 주인공의 내면 갈등과 

심리적 압박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사를 구성하여, 관객이 

주인공의 공포와 불안을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NLP 기술의 활용은 영화 내러티브의 복잡성을 높이

고, 인간 작가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심리적 깊이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컴퓨터 비전 기술은 “겟 미 아웃”에서 시각적 일관성을 유

지하고, 실시간 특수 효과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림 5에서 AI는 Runway의 비디오-투-비디오 도구는 주인

공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불안정한 초점과 

다이나믹한 카메라 움직임을 구현했다. 이 기술은 또한 장면

의 조명과 색상을 조정하여 영화의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

고, 관객이 주인공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

록 도왔다. 이와 같은 AI 기반의 시각적 표현은 공포 영화에

서 중요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다[33].

그림 5. “겟 미 아웃”의 불안정한 초점과 다이나믹한 카메라 

움직임[37]
Fig. 5. Unstable focus and dynamic camera movements 

in “Get Me Out”[37]

3-4 영화 제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주체적 역할

이와 같이 세이프 존, 원 모어 펌킨, 겟 미 아웃 이 세 작품

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영화 제작에서 단순한 도구 이상의 주

체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

다. 각 영화는 딥러닝, 자연어 처리(NLP), 컴퓨터 비전 기술

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강렬한 시각적 및 서사적 요소를 만

들어냈으며, 이는 영화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AI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입증한다. 

딥러닝 기술은 기존의 시각적 디자인 한계를 뛰어넘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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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상상력을 구현하고 이를 AI 주도의 창의적 비전으로 확

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시각적 효

과와 독창적인 가상 환경 생성에서 AI는 인간 감독이 상상하

기 어려운 수준의 디테일과 정교함을 구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영화 제작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시각적 세계를 창

출할 수 있었다.

자연어 처리(NLP)는 인간 작가가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넘어서 AI가 직접 스토리의 흐름과 대사 생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통해 더 풍

부하고 다층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졌으며, AI는 스토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제공하여 인

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복잡한 내러티브 구조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장면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최상의 시각적 결과물을 실현

하고, 복잡한 장면을 AI가 스스로 처리하며 영화 제작에서 시

각적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보조적인 도

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

하고 창의적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

며, 영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Ⅳ. 영화 제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한계

4-1 딥러닝의 시각적 표현에서의 한계

딥러닝은 영화에서 복잡한 시각적 요소를 생성하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기술에는 여전히 몇 가지 한계가 존

재한다. 딥러닝 기반 시각적 표현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창의

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예측 오류나 훈

련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톤이 어긋나

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6. “겟 미 아웃”의 한 장면[34]
Fig. 6. A scene from “Get Me Out”[34]

영화 “겟 미 아웃”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빨간색 

액체 인간을 표현했으나, 특정 장면에서 이 그래픽이 부자연

스럽게 느껴져 관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림 6과 같이 빨간색 액체 인간이 갑자기 상체만 존재하는 모

습으로 표현되는 장면은 시각적 표현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러한 불일치는 딥러닝이 다양한 시각적 스타일을 통합하거나 

일관된 시각적 언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딥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

에, 훈련 데이터의 편향이나 불완전성이 결과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성된 시각적 요소가 영화의 내러티

브나 감정적 톤과 불일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딥러

닝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영

화 제작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인간의 창

의적 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공포 영화와 같이 

시각적 일관성이 몰입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장르에서 더

욱 두드러지며, 영화 제작의 성공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4-2 자연어 처리 기반 스토리텔링의 한계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과 대사 

생성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지만, 이 기술에는 몇 가지 중

요한 한계가 존재한다. NLP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

동으로 대사를 생성하고 내러티브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적 깊이 부족과 스토리 일관성 유지

의 어려움이라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영화 “세이프 존”의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은 AI에게 직접

적인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대신, 이야기 아이디어를 생성하도

록 요청했다. AI가 제안한 다양한 이야기 아이디어 중 상위 

다섯 가지를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AI가 대본을 작성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I는 주요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제작

진은 AI가 줄거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결국, 대본의 세부 사항을 완성하기 위해 AI

에게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요청하고, 인간 감독이 주도적으

로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29].

이와 같은 사례는 NLP 기반 스토리텔링이 기술적으로는 

강력하지만,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완전히 자동화하기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스토리의 일관성 

유지와 주제의 집중력 강화가 요구되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재의 

NLP 기술이 영화 제작에서 지원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

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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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컴퓨터 비전 기술의 시각적 일관성 한계

컴퓨터 비전 기술은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각적 요소의 자

동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서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예를 들어, 영화 “원 모어 펌킨”에

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시

각적 디테일을 생성하려 했으나, 특정 장면에서 이미지 품질

이 저하되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 

7과 같이 호박 귀신의 입 모양이 대사와 어긋나거나, 그림 8

과 같이 아이의 눈동자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장면에서 

이러한 한계가 두드러졌다. 이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 장면 전

환이나 다양한 시각적 요소의 통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영화 제작자들

에게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이슈는 특

히 공포 영화와 같은 장르에서 중요한 시각적 몰입감을 해치

고, 결과적으로 영화의 전체적인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비전 기술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인간 감독의 감독과 창의적 개입이 필수적이

다. 이는 AI와 인간의 협업이 영화 제작에서 여전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림 7. “원 모어 펌킨”의 호박 귀신[34]
Fig. 7. The pumpkin ghost in “One More Pumpkin”[34]

그림 8. “원 모어 펌킨”의 소녀[34]
Fig. 8. The girl in “One More Pumpkin”[34]

Ⅴ.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5-1 영화 제작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전략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

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이러한 한계

를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간의 창의성과 감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딥러닝 기술은 복잡한 시각적 요소를 생성할 수 있지만, 시

각적 일관성 부족이나 예측 오류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표현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 감독은 AI가 생

성한 시각적 요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여 전체적

인 톤과 일치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장면에서 

톤이 어긋나는 경우, 인간 감독이 시각적 스타일을 조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인간 감독은 딥러닝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셋을 선정하고 구성하여, 편향성을 줄이고 결

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연어 처리(NLP) 기술은 대사 생성과 내러티브 구축에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감정적 깊이와 일관성 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간 작가

는 AI가 생성한 대사를 검토하고, 감정적 뉘앙스를 강화하거

나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생성한 대사가 기계적이

거나 감정적 깊이가 부족할 경우, 인간 작가가 이를 보완하여 

더 풍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사로 다듬을 수 있다. 또한, AI

가 생성한 내러티브의 전개를 감독하여 스토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은 시각적 요소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

지만, 시각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인간 감독은 AI가 생성한 장면 전환과 시각적 요

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수동으로 수정하거나 재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장면에서 시각적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이미지 품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간 감독이 

이를 조정하여 관객의 몰입감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인간 감독이 사전에 법

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인간과 AI의 역할을 명확

히 구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창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AI는 반복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을 지원

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협업 전략을 

통해 AI의 기술적 강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인간의 창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영화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

일 수 있다. 이를 통해 AI와 인간은 각각의 강점을 활용하여 

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보완

할 수 있으며, 영화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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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본 연구는 생성형 AI가 영화 제작에서 주체적으로 관여하

는 방식을 분석하고, 딥러닝, 자연어 처리(NLP), 컴퓨터 비전 

기술이 영화 제작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지를 탐구하였다. 특히, AI 기술이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서, 영화 제작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과 창의적 절차

를 주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사례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영화의 시각적, 서사적 요소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창출했는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AI가 인간 감독과 협업하여 창

의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특

정 영화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서 생

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둘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현재 분석된 기술

의 한계가 미래 AI 발전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

려하지 못했다. 셋째, AI와 인간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

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와 인간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적, 법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AI 기술이 영화 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조망하고,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창의적 파

트너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앞으로의 영화 

제작 과정에서 AI와 인간의 협력은 영화의 창의성과 효율성

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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