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최근 빅데이터 산업들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

해 스테가노그래피 (Steganography) 기술이 활용

되고 있다[1,2]. 스테가노그래피는 이미지 등의 매체

에 비밀 정보를 임베딩하고 그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이 목적인 데이터 은닉기술이다. 최근에는 인공지

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고도화된 분

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딥러닝 기반의 정교한 스테가

노그래피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기반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Ⅱ. 본 론

표1은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스테가노그래피 기술

들을 간단히 정리한 표이다. 크게 고전 방식과 딥러

닝 기반의 방식으로 나뉘고, 각 방식에는 기본적인

기술 (LSB, PVD, CNN)과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

들 (WOW, UNIWARD, GAN)이 존재한다.

Method Technologies

Classical steganography
LSB
PVD
WOW

UNIWARD
DCT

Deep learning based
steganography

CNN
GAN

표 1. Steganography technologies by method

1. 고전적인 스테가노그래피

스테가노그래피는 중요 정보를 숨기기 위해 텍스

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미디어 파일에 데이터를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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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기술이다. 이때, 비밀 데이터는 눈에 띄지 않

도록삽입되며, 기존의파일과동일한모습을가진다.

스테가노그래피는 데이터 암호화와 임베딩 과정으로

구성된다. 전체 과정은 그림 1과 같으며, 먼저 비밀

데이터( )를 암호화 한다. 이때, 사용된 암호화 종

류에 따라 크게 일반, 비밀키, 공개키 스테가노그래

피로 나뉜다. 일반 스테가노그래피는 비밀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임베딩 되기 때문에 임베딩

알고리즘의 성능에만 의존하게 되어 보안성이 다소

낮다. 비밀키와 공개키 스테가노그래피는 각각 대칭

키 및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비밀 메시지에 대한 기

밀성을 확보한다. 이 두 방식은 일반 스테가노그래

피의 보안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나, 암호화로

인해비밀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숨길수 있는 비밀 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들고, 커

버 오브젝트 (비밀 데이터를 숨기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매체)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스테가노그래피

의 존재 여부가 발각되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비트별 암호화인 스트림 암호 (RC4)가

적용된 연구 사례가 있다[3,4].

비밀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에는 비밀데이터를 커

버 오브젝트에 숨겨서 스테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임베딩이라고 하며,

임베딩은 커버 오브젝트의 왜곡 및 손상을 최소화하

여비밀정보가은닉되었다는사실을숨길수있어야

한다. 즉, 스테가노그래피의성능은임베딩할수있는

용량 (숨길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주로 픽셀 당 비트

의 수 (bit per pixel, bpp)[5]), 왜곡 (커버와 스테

고 간의 유사성), 보안성 (스테그아날리시스에 대한

저항성) 의해평가된다. 일반적으로비밀데이터가검

출되기 어려워지는 위치에 비밀 데이터를 삽입하는

임베딩 방식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대표적인 스

테가노그래피 임베딩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스테가노그래피 및 스테그아날리시스

가. Least Significant Bit (LSB)

LSB 방식[6,7]은 픽셀의 최하위비트를 변조함으

로써 비밀 데이터를 삽입한다. 예를 들어 픽셀의 값

이 254인 경우, 이를 이진수로 표현하면 11111110

이 되고, 여기에서 삽입하려는 데이터인 1을 임베딩

하면 해당 픽셀의 값은 11111111이므로 255가 된

다. LSB 방식은 -LSB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으

며, 이는 최하위 개의 비트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픽셀 값에 큰 차이가 없는 비트 단위의 조작

이 이루어지므로 큰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

나 비트 단위의 조작을 수행하기 때문에 숨길 수 있

는 비밀 데이터의 양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적다. 또한, 임베딩 용량을 늘린다면 값의 차이

가 큰 비트들까지 변경되어 이미지의 전반적인 품질

이 저하된다.

나. Pixel Value Differencing (PVD)

PVD 방식[8,9]은 LSB 방식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인접한 두 픽셀의 차이

값에 따라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픽셀 간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삽입할수 있다. 이

는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엣지 부분은 픽셀

값의 차이가 크므로 더 많은 데이터를 삽입하고, 유

사한 픽셀 값을 갖는 부분에는 적은 양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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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각적인 왜

곡을 줄여 차이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한다.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먼저 2개의 픽셀

을 하나의서브블록으로 하여 전체 이미지를 나눈다.

이후, 두 픽셀 간의 차이 값 ()을 계산하여 삽입할

비밀 데이터의 크기 ()를 결정한다. 은 두 픽셀의

차이 값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둔 표를 기반으로

정해진다. 이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은 사람의 시각

감도를 기반으로 정해지며, 두 픽셀 간의 차이가 적

을수록 더 적은 비트의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다.

삽입할 데이터의 크기가 정해지면, 삽입하고자 하

는 데이터에서 해당 크기만큼의 비트를 가져온 후,

이를 10진수로 변환한다. 10진수로 변환된 비밀 데

이터 값과 차이 값에 의해 정해진 구간의 최솟값을

더하여 새로운 차이 값( )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을 2로 나눈 값을 기존의 픽셀 값에 더하거나 빼

서 새로운 픽셀 값으로 대체하여 스테고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미지에는 경계선보다

유사한 픽셀 값을 갖는 부분이 더 많다. PVD는 주

로 인접 픽셀 간의 차이가 큰 경계선에 데이터를 은

닉하므로 많은 데이터를 임베딩하기 어렵다. 또한,

히스토그램을 통해 분석할 경우 비밀 데이터의 존재

가 발각되기 쉽다[10,11].

그림 2 PVD 방식

다. Wavelet Obtained Weights (WOW)

WOW는 LSB, PVD와 다르게데이터의삽입용량

및품질보다데이터의은닉성에초점을둔임베딩알

고리즘이다. LSB와 PVD 방식은 이미지의 각 픽셀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모든 픽셀에 대해 순차

적으로임베딩을수행하였고, 이는 비밀 데이터가탐

지될가능성을높인다. 그러나WOW는주변픽셀들

을 고려하여 커버 데이터와 스테고 데이터가 유사한

분포를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비밀 데이터를 임

베딩할 때 발생하는 픽셀의 변화 비용을 계산하고,

해당 비용을 바탕으로 왜곡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픽셀에 데이터를 은닉한다[12].

전체적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커버 데

이터에 대해 미러 패딩 (인접 픽셀의 값으로 패딩)

을 적용한 후, 방향성을 갖는필터와 커버 데이터 간

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여 잔차 (Residual)를 계

산한다. 다음으로는 방향성 필터와 계산된 잔차를

컨볼루션하여 모든 픽셀과 방향성 필터에 대한 적합

도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적합도의 역수를

모두 더하여 픽셀들의 변화 비용을 계산한다. 이러

한 방식을 사용하면 인접 픽셀들과의 관계를 반영하

여 데이터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베딩할

수 있게 된다.

라. Universal Wavelet Relative

Distortion (UNIWARD)

UNIWARD는 WOW를개선한임베딩알고리즘이

다. UNIWARD에서는WOW에서사용하는필터중

하나인WDFB-B 필터를사용하여잔차를계산한다.

WOW와 UNIWARD 방식은 커버 데이터와스테고

데이터의 픽셀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밀 데이터

가 탐지될 확률이 낮은 강력한 임베딩 기술이다. 그

러나 WOW에서 비용 계산에 사용되는 적합도를 주

파수 도메인에서그대로사용할 경우, 탐지되기 쉬운

위치에비밀데이터를삽입할수있는문제점이존재

한다. 따라서 UNIWARD에서의 적합도는 WOW

의 적합도의 역수로 정의하며 공간 도메인 뿐만 아

니라 주파수 도메인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임베

딩 기술으로 사용되고 있다[13]. 즉, 주파수 도메인

에서 탐지되기 쉬운WOW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이

UNIWARD이고, 스테그아날리시스에 더욱 강인하

며 공간 및 주파수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적인 임베딩 기술이다. UNIWARD에는

S-UNIWARD 및 J-UNIWARD가 있는데, 이는

각각 공간 및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UNIWARD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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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즘을 의미한다.

마.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DCT (이산 코사인 변환)는 공간 도메인의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14]. 낮은 비

트 오류율, 큰 압축비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디지털 미디어 압축에 사용되고 있

다[15]. DCT를 사용하여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LSB 방식에 비해 적지만, LSB 방식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이미지 품질의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점

에서 DCT 기반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이 권장된다

[16]. 그러나 DCT는 이미지 전체가 아닌 블록단위

로 적용되므로 그래픽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15].

그림 3 DCT 방식

DCT는 인간의 시각 인지 한계를 이용해 주파수

성분을 변환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17,18]. DCT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임베딩 과정은 그림 3과 같

다. 우선 커버 이미지를 8x8의 픽셀 블록으로 분할

한다. 다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각 픽셀 블록에 DCT를 수행한 후, 양자화

테이블을 통해 압축한다. 결과적으로 각 픽셀 블록

들은 고주파와 저주파 성분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이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주파 성분 (Discrete

Cosine coefficient)에 많은 정보가 몰리게 되는데,

저주파 성분에 정보를 숨기게 된다면 화질 저하가

오게 되어 안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인

AC 영역 (DC를 제외한 영역)에 데이터를 숨김으로

써 왜곡이 적은 스테가노그래피가 가능해진다. 대표

적인 예시로 각 블록의 DC 계수를 계산한 뒤, 나머

지 LSB들을 비밀 메시지로 대체함으로써 이미지에

데이터를 숨기는 방식이다[16,19]. 이와 같이 DCT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

운 수준에서 데이터를 일부만 변경한다[14,16].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테가노그래피를 위해 다양한

임베딩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고, 표 2와 같이 커버

오브젝트의 타입에 따른 스테가노그래피 툴들이 오

픈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Method Tool Cover Object Type

Steganography
Openstego Image
SteganPEG Image
Steghide Image/Audio

표 2.스테가노그래피 오픈소스

2. 인공지능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기존 스테가노그래피 기술들의 품질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기술들이 제

안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방식들은 데이터의 품질은

향상시켰으나 높은 계산 복잡도나 많은 데이터를 숨

길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20]를

시작으로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21] 기반의 기술들이 제안되었다.

이후에는 더 나은 성능을 위해 [22]을 시작으로 생

성형 적대적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23]을 활용한 스테가노그래피 기

술들이 연구되었다.

가. CNN 기반

이미지 처리에 적합한 신경망인 CNN을 활용한 스

테가노그래피기술들은그림 4와같이주로 CNN 기

반의 인코더와 디코더가 결합된 구조를 사용한다. 스

테가노그래피를 위한 공통적인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커버오브젝트와비밀데이터를병합한후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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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네트워크에 입력하면 커버 오브젝트에 비밀 데이

터를임베딩한형태의스테고오브젝트가만들어진다.

그리고 생성된 스테고 데이터를 다시 디코더 네트워

크에입력하면커버데이터에임베딩했던비밀데이

터가복원된다. 인코더와디코더네트워크는독립적으

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의 입력부터 디코더

의 출력까지 end-to-end 방식으로 학습된다.

그림 4 딥러닝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를
위한 CNN 구조 [24]

[24]에서는 은닉하고자하는비밀데이터가이미지

인 경우에 대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제안하였다.

즉, 적은 용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숨기는 것이 아니

라동일한크기의이미지를숨기는것이기때문에임

베딩 용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 제안 기술은 그림 4

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각 모델의 구조는

Highway[25], ResNet[26], Inception[27]에서 영

향을받은컨볼루션레이어기반의잔여네트워크블

록을 사용하였다. 해당 기술의 왜곡 및 이미지 품질

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커버 이미지와 스테

고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비교한 결과, CNN 기반

의 스테가노그래피 방식이 3-bit LSB 방식보다 더

유사한 히스토그램 (더 적은 왜곡)을 가졌다. 따라서

기존 LSB 방식에 비해 더 강력한 스테고 오브젝트

를 생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에서 텍

스처가 풍부하지 않은 부분 (검정색, 흰색) 에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한계

점은 VAE (Variational Auto Encoder) [28] 또는

GAN과 같은 정교한 생성 능력을 가진 신경망을 통

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29]는 [20]의 개선된버전이며, 이미지에이미지를

숨기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 개가 아니라 여

러개의이미지를하나의커버이미지에은닉하는경

우에대한실험도진행하였다. 해당연구에서도그림

4의 구조를 활용하였고 인코더와 디코더 네트워크

이전에 입력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추가

하였다. 전처리네트워크에서는숨겨야 할비밀데이

터의 RGB 채널 (3채널)에 대한 변환을수행하여 이

미지를 7개의 채널으로 변경한다. 이후, 변환된 비밀

데이터와 커버 오브젝트를 결합하여 인코더에 입력

한다. 인코더는커버오브젝트에비밀데이터를임베

딩하여 스테고 오브젝트가 생성한다. 생성된 스테고

오브젝트는 디코더에 입력되고, 디코더는 스테고 오

브젝트에서 비밀 데이터를 추출해낸다. 그리고 이러

한 전체 과정은 end-to-end 방식으로 하나의 네트

워크처럼 학습된다. 일반적인 임베딩 방식과 더불어

비밀 데이터를 난독화하여 숨긴 뒤 복구하는 방식도

제안하였다. 이때, 난독화를 위해서는 이미지 픽셀을

전치 (Permutation)하는 방식을선택하였다. 난독화

된데이터를은닉하는경우, 스테고 이미지의색감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 노이즈가 감

지되지 않음을 보였다. 제안 기술에 대한 임베딩 성

능을 평가한 결과, 비밀 데이터가 스테고 이미지의

모든 채널에 고르게 퍼져서 은닉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즉, LSB 분석과 같은 간단한 스테그아날리시스

로는 비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임베딩 하였

다. 이러한 임베딩을 위해 비밀 데이터를 확산 시키

는능력은 CNN 필터의크기및구조에따라달라짐

을 밝혔다. 또한, 저자들은 스테그아날리시스에 대한

저항성을살펴보기위해딥러닝분류모델을통해비

밀 데이터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였다. 그 결과, LSB

임베딩 보다 5~9% 더 낮은 정확도를 보이며 강력한

임베딩 능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나. GAN 기반

GA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는 GAN의 적대적

학습 구조를 스테가노그래피와 스테그아날리시스의

적대적 관계에 적용하며, 커버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과 스테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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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테가노그래피를 위한 커버 오브젝

트를 생성하는 방식

그림 5 커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GA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22]

첫 번째 관점은 스테그아날리시스에 덜 민감한 커

버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 [22]은

GAN 구조를 스테가노그래피에 적용한 초기 연구

이며, 그림 5와 같이 구성된다. 전체 네트워크는 3개

의 신경망 모델 ( ,  , )로 구성된다. 는 랜덤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실제 커버 이미지와 비슷한

가짜 커버를 생성한다. 는 가 생성한 가짜 커버

데이터와 실제 커버 데이터를 입력받은 후, 가짜 커

버 이미지와 진짜 커버 이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는 가 생성한 가짜 커버 이미지에 비밀 데

이터를 임베딩 (LSB와 같은 기존의 임베딩 알고리

즘)하여 생성된 스테고 이미지와 가짜 커버 이미지

를 입력받은 후, 스테고 이미지와 가짜 커버 이미지

에 대한 분류를 수행한다. 손실 함수로는 기본적인

GAN의 손실함수 구조를 사용하며, 와 의 손실

과 와 의 손실을 더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와

간의 학습을 통해 실제 커버 이미지와 유사한 이

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와 간의 학습을 통

해 는 스테가노그래피에 적절한 커버 데이터를 생

성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테가노그래피에 적

합한 커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성능을 개선시킨 사례[30]도 존재한다.

그림 6 커버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GA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31]

[31]은 [22,30]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커버 데

이터 생성 기술을 제안하였다. 그림 6은 제안 기술

의 전체 구조를 보여주며, [22]과 동일하게  ,  , 

로 구성되어있다. 가 커버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은 동일하지만, 의 기능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가 생성한 가짜 커버 데이터에

비밀 데이터를 임베딩하여 스테고 이미지를 만든

후, 해당 이미지를 와 에 입력한다. 는 입력 받

은 스테고 이미지와 실제 커버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는 스테고 이미지와 가짜 커버 이미지를 구

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는 자신이 생

성한 가짜 커버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테가노그래피

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된다. 첫 번째는 육안으로 구별이 되지 않

는 커버를 생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테그아날

리시스에 강력한 스테가노그래피가 가능해지는 커

버를 생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 생성한 가

짜 커버는 실제 커버와 유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스테가노그래피가 적용되었을 때 비로소 실제 커버

와 유사해지는 것이다. 가짜 커버 데이터를 생성하

는 것은 앞서 설명한 기법[22,30]과 동일하지만 

의 기능을 변형하는 방식으로도 스테가노그래피에

적합한 커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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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테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GA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32]

(2) 스테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식

GA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두 번째 관

점은 스테고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둔

다. [32]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GAN 기반의 스테가

노그래피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림 7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된 기법의 전체 구조

를보여준다. 총 3개의 신경망모델 ( ,  , )로 구

성된다. 는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코더 역

할을 수행한다. 는 CN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와 같이 스테고 이미지로부터 숨겨진 비밀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코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는 스

테고 이미지와 실제 커버 이미지를 입력 받아 분류

하는 스테그아날리시스 기능을 수행하며 분류 성능

을 출력한다. 기본적인 GAN의 구조에서는 가 랜

덤 벡터를 시드로써 사용하지만 제안 기법에서는 커

버 데이터와 비밀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모델에서는 GAN의 seed인 랜덤 벡터를

은닉해야할 비밀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CNN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와 유사하게 커버 이미

지와 비밀 데이터를 함께 에 입력한다. 입력 받은

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는 스테고 이미지를 생성한

다. 즉, - , - 간의 학습을 통해 이미지 왜곡

이 적고 스테그아날리시스에도 강력한 스테고 이미

지를 생성하게 된다.

해당 방식은 커버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과는 다

르지만, 두 방법 모두 스테가노그래피의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Ⅲ. 분 석 및 논 의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스테가노그래피 기

술에 대한 전체적인 장점과 제약 사항 및 미래 연구

방향 등을 살펴본다.

기존에는 커버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유사한 스테고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기

술들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

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 스테가노그래피의 임베딩

용량의 증가와 품질 개선을 위해 딥러닝 기반의 스

테가노그래피 기술들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딥러

닝은 고차원 데이터에 대한 복잡한 패턴과 특징을

인식하고 추출할 수 있으므로 커버 오브젝트의 특성

을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삽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딥러닝 기

술은 이미지나 비디오와 같이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커버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딥러닝 기반

의 스테가노그래피는 기존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스테가노그래피 모델들은 초기에는

CNN 기반의 오토인코더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품질 향상을 위해 GAN 모델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점점 더 정교한 생성 능력을 갖는 딥러닝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딥러

닝이 적용된 스테가노그래피 기술들을 살펴본 결과,

데이터의 왜곡이나 이미지 품질을 고려할 때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딥러닝 기술의 특성 상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산 복잡도 및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네트워크의 경우 일반적인 분류 작업

보다 정교하고 복잡하므로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베딩 성능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및 계산 복잡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딥러닝 기술들이 추후 스테가노그래피 생성 기

술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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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가노그래피에 관한 기술 동향

과 각 기술들의 장단점 및 제약 사항 등에 대해 살

펴보았다.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테가노

그래피 성능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면 더욱 고차원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정교한 스테고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딥러닝 기

반의 스테가노그래피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스테가

노그래피 기술의 한계점인 임베딩 용량과 이미지 품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터를 생성

해내는 딥러닝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 및

연산 복잡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임베딩

용량과 성능을 유지하는 한에서 더욱 경량화 된 스

테가노그래피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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