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년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MPEG IoMT 에서의 자연어 인터페이스 표준화

최미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iranc@etri.re.kr

Natural Language Interface for MPEG IoMT

Miran Choi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이해기술을 활용한 자연어 인터페이스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고

사물기반의 미디어 사물간의 기능들을 표준화하고 있는 MPEG IoMT 표준에서의 자연어 인터페이스 구현

내용을 소개한다. 자연어 인터페이스에는 음성인식 기술, 음성합성 기술, 언어처리 기술, 질의응답기술, 음성

자동통역 기술등이 포함되며 언어지능으로서의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해

MPEG IoMT 의 표준화된 포맷과 활용 방식을 소개한다.

1. 서론

최근 MPEG 에서는 IoT(Internet of Thing) 및 웨어러블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미디어 소비를 위한 표준으로

IoMT(Internet of Media-Things)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IoMT 에서는 센서, 엑츄에이터(actuator) 및 미디어

분석기(media analyzer) 간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및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서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포함하고 있다

근래에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시스템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주요 기술로 사용자가 손쉽게

원하는 지식을 대화하면서 서비스 받거나 언어 제한 없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언어지능 기술을

들 수 있다. 또한 언어 지능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질의응답

기술과 자동통역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많은 정보를 한국어로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식 획득을 위한 언어지능기술의

실현으로 인간 중심의 편리한 세상은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연어 기반의 언어지능기술의 핵심

기술인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자동통역 기술, 그리고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을 MPEG IoMT 표준으로 표현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관련된 주요 표준화 동향을 기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각종 기술과 표준화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3 절에서는

이러한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처리하고

활용하는 MPEG-IoMT 표준 방식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6 절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자연어 인터페이스 표준화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자연어이해기술의 현황은

머신러닝/딥러닝을 기반의 언어 처리의 어휘와 문장의

문법분석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이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아 관련 연구소와 기업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국내의 현황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초적인

지능정보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자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채팅 로봇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말을 걸었을 때 사람이

대꾸하는 것처럼 대화 형태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언어지능 기반의 시스템과 서비스가 개발 되고 있다.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은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에 맞는

정답 후보들을 추출하여 그 중에 최적 정답을 제시하는 기술로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시스템에서 언어지능 핵심 모듈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 관련 표준화는 국내에서는 TTA 

메타데이터 표준분과에서 자연어처리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어

한국어 형태소 표준, 개체명 태깅과 구문분석 표준, 다의어

태깅 표준, 질의분석 표준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의미분석 관련

표준화는 ISO 의 의미분석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어에 적용, 

확장한 의미역 태그셋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하여 표준화

진행 중이다.

국제 표준화는 ITU-T SG16 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분과에서 한국에서 발의한 “지능형 질의응답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화가 진행되어 F.746.3(2015)과

F.746.7(2018) 이 표준 승인되었다. 후속 표준으로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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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음성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통신 수단인

음성을 인식하여 기계와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술이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의도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및 응답을 제공하는 기술인 대화처리

기술과 같이 사용되어 자연스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NUI: 

Natural User Interface)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한

주요 기술로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 기술과 자연어 대화처리

기술이 있다

음성인터페이스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은 크게 W3C, 

ITU-T, ISO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ITU-T 에서는

“IPTV 를 위한 고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은

2016 년에 개발 완료 되었다. ISO JTC SC35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그룹에서 음성명령어 표준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자연어 음성인터페이스와 대화형 음성인터페이스와 같은

고기능의 음성인터페이스 표준이 추진될 예정이다. ITU-T 

SG16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룹에서는 “음성/자연어처리 기술

기반의 언어 이러닝 서비스 프레임워크” 표준이 F.746.5 로

승인되었다. 또한 음성인식이 주요 기술로 들어가는 “실내

대화로봇 (H.ICR)” 표준이 ITU-T SG16 멀티미디어 서비스

그룹에서 2019 년에 F.746.9 로 개발 완료되었다. 또한

음성인터페이스의 주요 기술인 대화처리 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한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통역 기술은 크게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과 다국어

음성 자동통역기술로 구성되며 다국어 자동번역 기술은 다국어

문서 또는 대화를 자국의 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하는 기술로써

입력 텍스트 및 대화체 문장에 대한 언어분석, 변환/생성

기술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번역 성능 향상 및 언어 확장성을

위해 지식 추출/학습 기술과 하이브리드 자동번역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주요 기술로 다국어 언어분석 기술, 

다국어 생성 및 변환 기술, 지식추출 및 학습 기술, 하이브리브

자동번역 기술 등이 주요 구성 요소이다.

자동통역시스템은 주로 여행/관광 분야 의사소통이 1 차

목표이며, 일상,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웨어러블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이 아닌 착용형 안경, 

착용형 시계에 통역기가 장착되어 사용성의 편리함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표준화 현황은 음성통역 표준화가 ITU-T 와

ISO 에서 진행 중인데 ITU-T SG16 의 인적요소 그룹인

Q24 에서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조하는 대면상황의 음성통역

서비스의 인적요소를 고려한 음성통역서비스 평가에 관한

표준화가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ISO JTC1 SC35 에서 음성 자동통역 서비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진행되어 2017 년 10 월에 표준

발간되었고 이 표준의 후속으로 같은 그룹에서 그림 1 과 같은

동시통역 시스템 표준화가 2018 년에 시작되어 신규 표준화

항목으로 승인되었으며 향후 3~4 년에 걸쳐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림 1. 실시간 동시통역시스템

본 절에서는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지식산업혁명 시대에

편리하게 필요한 지식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어처리

기반의 응용 기술인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자동통역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기술 현황과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 MPEG-IoMT 의 자연어 인터페이스 기능

MPEG 에서 개발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미디어 소비를 위한 IoMT(Internet of Media-

Things) 표준에서는 사물간의 음성인터페이스의 기능인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호출 시나리오를 그림 2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MPEG-IoMT 에서의 음성인터페이스

종래의 질의응답 기술은 질문자가 직접 입력한 질문

문장에만 의존하여 정답을 찾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해결이 어려웠다. 최근에 Wearable Device 를

비롯한 IoT 기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단순한 질문만

해결하는 질의응답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질문자의 발화에 대해 기기에서 미리 발화를

분석하여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MPEG 에서는 이러한 IoT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 MPEG IoMT 그룹에서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질의응답 UI 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자의

발화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한 IoT 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반영하여 적용하였으며 IoMT 환경에서의 질의응답

UI 기술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질의응답시스템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음성이나

텍스트의 형태로 질의응답 시스템이 있는 서버로 전달되어

한정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으나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하여 질문과 명령

등의 다양한 발화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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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또한 자연어에만 한정되지 않은 미디어의 입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발화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제시하는 사진 등의 미디어를 자연어와 통합시켜서

질의응답시스템에서 답을 구하는 기능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질의응답 장치 및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아래의 예제는 IoMT 표준에서 질의응답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디어 타입을 IoMT 질문

분석기 형태로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음성통역을 비롯한

다른 자연어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기술도 아래의 질의응답

예시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며 현재 IoMT 

유즈케이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로

IoMT 표준에 포함될 예정이다.

IoMT 질문 분석기
IoMT 질문분석기에 의하여 생성되는 결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데이터 포맷이 표준으로 정의된다.

질문분석기는 사용자의 텍스트 질문을 입력으로 받아서

질문분석 결과를 생성한다. 질문 분석 결과는 사용자의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명령어를 발생시키기 위한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사용자에게 답변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질의응답 (QA) 서버로 보내는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래에 정의된 사용자 질문 타입은 분석된 사용자 질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질의응답

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만일 사용자 질문이 제어

명령으로 분석되면 그 명령은 엑츄에이터(actuator)에게

보내져서 실행된다. 아래의 질문 분석 타입 정의와 질문 분석

타입의 의미 내용은 MPEG IoMT DIS 문서에서

발췌하였다.[1]

l 질문 분석 타입 정의

질문 분석 타입은 분석된 질문 요소와 언어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된 질문 요소는 사용자 질문 타입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 질문 타입은 토픽, 초점, 의미, 그리고

도메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l 질문 분석 타입의 의미 내용

IoMT 환경에서 사물 간에 주고 받는 미디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미디어분석기는 각각의 개별 분석기(M-Analyzer)로

구성되며 그 중의 하나가 질문 분석기이다. 질문을 분석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질문 분석기는 질문 분석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분석된 질문 요소와 언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된 질문 요소는 질문 분석의 결과이며 사용자 질문

타입으로 되어 있다. 사용자 질문 타입 사용자 질문을

추상화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 질문은 QA 서버로

보내져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다. 제어명령으로 분석된 사용자

질문은 엑츄에이터로 보내져서 해당 명령을 수행한다. 질문

토픽은 그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이벤트이다. 질문

초점은 5W1H 로 분류되는 질문 형식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질문의 의미는 질문의 의미나 목적에 기반하여 분류된

질문으로 정보 요청, 명령 요청, 용어 요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질문 도메인 요소는 “과학”, “기후”, “역사”와 같은 질문의

분야를 지칭한다.

l 질의 분석 타입의 사용 예

아래 예제는 “리어왕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사용자의 질

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예제의 질문 분석 결과는 분

석된 질문과 (analyzedQuestion) 언어 종류가 미국식 영어라

는 것을 포함한다. 예제의 질문 분석 결과는 질문의 분야가 “문

학”이고 질문의 주제는 “리어왕”이며 질문의 초점은

“WHO_QUESTION”(사람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의 목

적은 “REQUEST_FOR_INFORMATION” (정보 요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 예제는 “김치를 만드는 방법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예제의 질문 분석 결과는 질문의 분야가

“요리”이고 질문의 주제는 “김치”이며 질문의 초점은

“HOW_QUESTION”(방법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의 목적은

“REQUEST_FOR_METHOD” (방법 요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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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지식산업혁명

시대에 편리하게 필요한 지식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자연어처리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응용 기술인 음성

인터페이스 기술, 자동통역기술, 자연어 질의응답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기술 현황과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MPEG IoMT 표준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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