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탈춤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서 전승되어 온 전

통적인 예술 형태로[1] 동작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

존함으로써 탈춤의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한, 탈춤은 2022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그 보존가치는 더

욱 높아졌다[2].

휴먼포즈 추정은 사람의 주요 관절의 위치를 2차

원 또는 3차원으로 구성하여 추정하는데[3], 최근 스

스로 가려지는 현상[4], 다른 사물에 의해 가려짐[5],

그리고 주변 배경에 의해 가려지는 폐색 현상을 개

선하여 사람의 자세를 추정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6]. 본 연구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탈춤 동작을 디지털화하여 후속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탈춤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 수집은 개국가무형문화제

로 지정된 탈춤 단체 13개, 시도무형문화재 단체 5

개에 소속된 무형문화재, 전승자 39명을 대상으로

한다. 탈춤을 시연하는 무희자(전승자) 39명은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한 후 그 위에 탈춤 복장을 덧입고

8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탈

춤 분류 체계는 봉산탈춤, 강령탈춤, 은율탈춤, 양산

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고성오광대, 통영고광대,

가산오광대, 동래야류, 수용야류 등 13가지의 탈춤을

130개의 동작으로 세분화하였다<표 1>.

데이터 가공은 관절 키포인트(keypoint)와 무구

에 대한 바운딩박스(bounding box)를 수행하여 json

파일을 추출하였다. 학습은 2,448건을 8:1:1로 구분하

였으며, 탈춤동작 추정은 YOLO v8, 동작 분류는

YOLO v8 포즈 추정 아키텍처에 Transformer 모델

을 결합하여 적용하였다. YOLO v8과 Transformer

모델을 결합한 이유는 탈춤 동작 중 일부 동작은 탈

춤 복장에 의해 관절 정보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

하여 동작 패턴과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휴먼포즈 인식을 적용한 무형문화재 탈춤 동작
디지털전환

강수형1, 박성건2, 박광영3
1숭실대학교 AI테크노 융합학과
2주식회사 데이터쿡 전략기획실장
3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ksh@datacook.kr, sgpark@datacook.kr, 1004pky@ssu.ac.k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mask dance
movement in intangible cultural asset based on

human pose recognition

SooHyuong Kang1, SungGeon Park2, KwangYoung Park3
1CEO, Data Cook Co., Ltd.

2Head of Strategic Planning Office, Data Cook Co., Ltd.
3Dept. of Softsware,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탈춤 동작을 디지털화하여
후속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수집은 국가무형문화제로 지
정된 탈춤 단체 13개, 시도무형문화재 단체 5개에 소속된 무형문화재, 전승자 39명이 관성
식 모션 캡처 장비를 착용하고, 8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데이터 가공은 바운
딩박스를 수행하였고, 탈춤동작 추정은 YOLO v8을 사용하였고 탈춤 동작 분류는 YOLO
v8에 CNN모델을 결합하여 130개의 탈춤을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mAP-50은 0.953, mAP
50-95는 0.596, Accuracy 70%를 달성하였다. 향후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량이 늘어나고, 데
이터 품질이 개선된다면 탈춤 분류 성능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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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은 mAP, Accuracy를 이용하였고, 과적

합 방지를 위해 data augment를 적용하였다. Epoch

100, batch size는 16, learning rate는 0.01을 적용하

였다. 성능 검증 환경은 Ubuntu 22.04, Python: 3.8,

Pytorch/cuda: 2.0.1+cu118으로 구성하였다.

구분
무희자 구분 클래스 구분

정의 키포인트 구성
High Meddle Low ClassID 대분류 중분류

1

핵심 
전승자
(예능
보유자, 
전승

교육사)

숙련자
(이수자)

비숙련자
(전수자, 
전수생 
등)

A01
강령
탈춤

곤장
말뚝이춤 

말뚝이가 곤장을 
들고 채고, 겨누
고, 매고 하는 춤

No. 분류 No. 분류
1 머리 13 왼쪽 골반
2 목 14 오른쪽 골반
3 왼쪽 손끝 15 왼쪽 무릎
4 오른쪽 손끝 16 오른쪽 무릎
5 왼쪽 손목 17 왼쪽 발목
6 오른쪽 손목 18 오른쪽 발목
7 왼쪽 팔꿈치 19 왼쪽 발가락
8 오른쪽 팔꿈치 20 오른쪽 발가락
9 왼쪽 어깨 21 왼쪽 발끝
10 오른쪽 어깨 22 오른쪽 발끝
11 허리(등)
12 허리(요부)

기본무

강령탈춤의 기본
적인 춤사위 동작 
18개로 구성하여 
전수교육에서 활
용하는 기본춤

노승춤

벌벌 떨다가 좌우
로 돌고, 고개잡
이를 하고 인사하
는 등의 동작을 
하는 노승의 춤

마부춤
사자를 모는 마
부가 사자춤에 
맞춰 추는 춤

말뚝이춤 

팔을 휘두르고 
고개잡이를 하며 
앉았다 뛰었다가 
쪼그려 뛰기 등
을 하는 말뚝이
의 춤

…(중략)…

<표 1> 탈춤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체계

<그림 1> YOLO v8탈춤 동작 인식 및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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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결론

탈춤 동작인식 및 분류에 대한 정확도는 70%,

mAP-50은 0.953, mAP 50-95는 0.596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에서 알려진 YOLO v8보다 성능이 낮게 나타난

것은 학습용 데이터셋의 세부동작별 이미지 수량이 적

고 관절 키포인트의 라벨링에 오류값(null)이 그 원인으

로 추정된다. 향후 학습용 데이터셋의 구축 수량이 늘

어나고 데이터 품질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탈

춤 동작 인식 및 분류 성능은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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