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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본 연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문화예술공연 영상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거래의 기술적 한계와 법 제도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 . 

연구방법은 개발자 및 운영자 심층인터뷰 회의참여 등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 . 

플랫폼 구축을 위한 와 경기아트센터의 컨소시엄 협약 단계부터 블록체인 노드 스마트 콘트랙트 설계 및 KT , , API, UI/UX 

개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연동 테스트 수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관찰하였다, .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가 에 대한 연구결과1:‘ ?’ , 

첫째 블록체인 기반 예술공연 영상콘텐츠 유통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형태는 블록체인 관리자가 직접 초대해야 , 

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에서는 발행 기반 예술인 . , NFT 

저작권 관리 모델과 토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중 를 통해 외부 수요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료 BC API

정산에 토큰을 사용하는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기아트온과 같은 공공 플랫폼 초기 서비스는 콘텐츠 K- . , 

이용 권한을 부여된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플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야 하는가 에 대한 2:‘ · ?’

연구결과 첫째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당사자 , , 

적격성 문제 둘째 블록체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 , 

문제 셋째 스마트 계약은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고 스마트 계약상의 채무가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 , , 

불완전이행의 소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제어 블록체인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영상저작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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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코로나 팬데믹은 산업 전 분야에 많은 변화를 19 

초래했다 그중 무대예술 공연 분야의 변화로는 공. 

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대신에 관객이 집에서 각자 

공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영상화하여 

제공하는 이른바 랜선 공연 이 늘게 된 것을 꼽을 ‘ ’

수 있다. 

일례로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입이 감소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실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여 생계를 지

원하기 위해 공연 영상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경기.‘

아트온 은 이렇게 제작된 공연 영상콘텐츠를 유통’

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경기도

의 공연영상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

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문화예술공연 영상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

로 고찰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거래의 , 

기술적 한계와 법 제도적 쟁점 개인정보 및 지식· , 

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개발자 및 운영자 심층인터뷰 회의참, 

여 등 참여관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 

와 경기아트센터의 컨소시엄 협약 단계에서부터 KT

블록체인 노드 스마트 콘트랙트 설계 , , API, UI/UX 

및 개발 블록체인과 콘텐츠 유통 서비스 연동 테스, 

트 수행까지 전 과정을 참여관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음원의 저작권 분배비율

은 음원유통사 음반제작자 저작자 35%, 48.25%, 

실연자 이다 유통업자10.5%, 6.25% (Lee, 2018). 

의 분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현행 콘텐츠 유통

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서비스를 관리 통·

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은 탈중앙화되어 모든 참

여자가 하나의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

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은 검열 저항성. 

을 갖게 되어 소수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며 창작, 

자 중심의 시장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콘텐츠 창작자와 이용자가 중재자 없이 직접 

거래하게 되며 계약체결 후 당사자의 별도 조치 없, 

이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

적이며 전도유망해 보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 

영상 플랫폼이 계약실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느 정

도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경기도 뉴미디. 

어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구축 사례를 통해 블록체

인 기반 공연영상 공공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검

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2. 

블록체인의 분산성 불변성 안정성2.1 , ,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

무형 자산을 지능화된 접촉방법을 기반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로서 블록 단위의 정보가 체

인 형태로 연결되어 저장된다 이는 (Hwang, 2020).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주체 간의 분산 네트워크 내에

서 유지 관리되며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변경 불가, 

능한 원장이다 여기서 신뢰(Gaur et al., 2019). ‘ ’

개념은 서로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 데이터를 나누고 공유함으로

써 얻게 되는 구체적이면서도 집합적인 수준의 신뢰

이다 거래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Yoo, 2019). 

워크에 참가하는 전원이 서로 분산해서 보관하고 유

지하며 참가자 합의를 통해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 

증하는 분장원장 기술 또는 원장 자체를 가리킨다

(Okina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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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각 주체들은 합의 

프로토콜을 실행하여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이를 블, 

록으로 묶고 블록들에 걸쳐 해시 체인을 구축한다, . 

정보는 중앙화된 저장소 대신 분산화된 기반의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에 분산 저장되는 특징

이 있다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Lee et al., 2019). 

트랜잭션 요청을 보내면 블록체인은 설계된 대로 처

리한다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트랜잭션 기록이 하나 . 

이상의 원장에 추가되고 이를 절대로 변경하거나 제

거할 수 없다 중앙집권적 형태(Gaur et al., 2019). 

의 데이터 구성에서는 중앙에 있는 기관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하지만 분산화된 시스템에서는 , 

동일한 블록들의 데이터를 참여자인 노드들이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불변성이 보장되는 것

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구조는 데이터의 임의적인 . 

변경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효율적이다.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정당한 사용

자에 의한 요청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장부를 소유하는 모든 참가자가 확인한 후에 기록하

는데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 

점을 보장하기 위해 동의 합의 기술이 사용된다· .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많을

수록 데이터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블록체인의 분류2.2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참여자 수 제한 여부에 따

라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거래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정보가 블록체인 분산원장 상에서 공개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플랫폼에서 .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 

내부 평판 시스템을 통해 일탈 참가자를 자주적 자·

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고 특정 참가자만 독점하는 ,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해당 플랫폼의 수가 적, 

고 사용빈도가 낮은 경우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의 , 

보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비해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정해진 구성원들

만으로 네트워크의 노드가 구성된 블록체인을 의미

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노드 수를 항상 파악한. 

다는 전제로 운용되며 참여하는 데 승인이 필요하, 

다 보통 프라이빗 체인이 퍼블릭 체인보다 노드 수. 

가 적어 전체 동작도 빠르다 또 일(Sugii, 2020). , 

반적으로 다수결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므

로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르게 노드 운영자에게 보상

이나 트랜잭션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

다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참여자가 필요한 노드, 

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므로 참여나 이탈이 자유로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 노드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중앙화 개념이 포. 

함되므로 굳이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느냐는 비판

도 있다 아래의 (Sugii, 2020). 표 은 퍼<Tab. 2-1>

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Tab. 2-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Public and Private Blockchains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참여자 누구나 승인된 노드만

합의도출

방법

컴퓨팅 파워 혹은 

노드의 수

참여노드의 구조에 

맞는 알고리즘 선택 

가능

규제
익명성이 보장되어 

규제 어려움

합의된 규제기관 노

드의 참여가 가능하

여 규제 용이함

데이터

공개

모든 데이터 열람 

가능

인가된 노드들만 열

람할 수 있도록 권

한 설정 가능

대표적 

서비스

암호화폐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하이퍼레저 패브릭, 

쿼럼 하이퍼레저 , 

베수 엔터프라이즈 , 

이더리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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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각종 정보나 기능에 대

해 접근 권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

를 공개할 수 없다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

빗 블록체인이 적합하다. 

이밖에 를 고려할 수 있다 서비스로BaaS . BaaS(

서 블록체인 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를 지)

원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도입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한다 블록체인을 . 

도입하려면 복잡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 과정

이 필요하다 스마트 계약. Web3, , PKMS(Private 

구축뿐 아니라 각종 Key Management Service) 

보안 이슈 등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는 간. BaaS

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

하여 블록체인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지비용을 

절감시켜준다 는 클라우드(Park, 2021). BaaS IBM , 

등의 Azure, Rubix, Statis, AWS, SAP, Oracle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클라우드 플랫폼

으로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잡도가 ,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은 높은 규모 . BaaS 

가변성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 

및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적합하다

(Badr et al., 2019). 

스마트 계약2.3 

스마트 계약은 자동으로 전자계약이 실행되는 시

스템이다 사보 에 의해 제안된 개념. (Szabo, 1994)

으로 특정한 요청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의 참가자가 그 결과의 동

일성을 비교한 후 기록한다는 점을 응용한 기술이다

(Lee et al., 2019). 

미리 프로그래밍된 계약조건이나 내용이 관리자

나 중개자의 개입 없이 조건이 성립되면 자동으로 

계약에 따라 집행되어 계약이행의 시간과 비용이 절

약된다 또 스마트 계약은 거래가 공개되기 때문에 . 

당사자 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Okina et al., 

기존에는 콘텐츠 생산자가 창작물에 대한 2018).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위탁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콘텐츠 계약을 맺고 저작권을 등록했지

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은 제 자 , 3

없이도 거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다.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 정의는 아직 

없다 사보 는 스마트 계약에 대해 계약조건. (1994)

을 실행하는 컴퓨터화된 거래 프로토콜이라고 정의

했고 야가 등은 이더리움의 스, (Yaga et al., 2018) 

마트 계약과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체인코드와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암호화되어 서명된 트랜잭션

을 사용하여 배치된 코드 및 데이터의 집합 으로 ‘ ’

규정했다 필리피와 라이트. (Filippi and Wright, 

는 블록체인 상에서의 작동방식이나 그 속성2018)

을 고려하여 자동실행이 보장되어있는 코드 또는 ‘

컴퓨터 프로그램 으로 보았다’ . 

스마트 계약은 기계로 읽을 수 있고 계약을 자동

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 자동화된 액세. 

스 알고리즘은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을 신속히 실

행하여 거래비용을 현저히 줄게 한다 법적 계약이. 

기도 한 스마트 계약은 계약의 체결 및 실행이 코드

에 의해 자동화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조건

을 자연어로 먼저 작성하고 그 이후에 이를 스마트 

계약으로 구현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 계약은 코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에 , 

따른 이행의무가 표시되는데 반해 스마트 계약은 상

대방의 의무이행과 함께 코드 작성자의 의무이행이 

자동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일반계약과 다르다

(Han, 2018). 

스마트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한 번 계약을 승인

하면 그 이후에 계약 내용을 실행 검증하는 것은 ·

계약 당사자들이 아닌 플랫폼에 참가하고 있는 검증

자이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 계약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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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 가 발생하면 가 에게 금액을 지불한Z A B X 

다 는 조건부 방식의 표준화된 대량거래에 특히 .’

적합하다 스마트 계약은 보험 그룹의 비행지. AXA 

연 배상보험과 같은 보험계약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

다(Kim, 2022).

공연예술 영상화의 배경2.4 

공연예술은 무대 위에서 청중이나 관객을 위해 

행해지는 예술 행위 즉 음악 무용 발레 오페라, , , , , 

연극 등을 총칭한다 공연예술은 자연(Lee, 2003). 

과 인간의 삶을 모방하거나 재현한다(Kim et al., 

또한 예술가가 예술적 창작행위로써 관객과 2016). 

교감하는 과정이다 공연법 제 조(Park, 2018). 2「 」

의 은 공연예술에 대해 음악 무용 연극 연예1 ‘ · · · ·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

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로 정의하고 있다’ . 

공연예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되

는 공연자 객체가 되는 청중 주체와 객체의 접점인 , , 

무대가 필요하다 공연예술은 즉 . ‘now & here’, 

현장성 즉각성 즉시성 일회성 비복제성이라는 특, , , , 

성을 갖는다 공연은 매회 감상자에게 다른 느낌을 . 

선사하기 때문에 같은 공연작품을 다른 시기에 반복

해서 감상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복제성과 일회성이 공연예술의 경쟁력

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Kim et al., 2018). 

문화콘텐츠가 매체를 통해 대량으로 복제 전송될 ·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관객

과 함께 호흡하고 배우의 숨소리를 들으며 교감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가치가 공연예술을 더욱 가치 

있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연예술은 영화 스트리밍 서비

스나 온라인 음악 감상 서비스와 같이 비용은 덜 들

고 편의성은 더 높은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와 경쟁하

고 있다 사람들이 기술적인 생산물에 점점 더 많이 . 

노출될수록 라이브 공연을 점점 더 많이 갈망하고 

감상할 것이라는 이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 

지 못하고 있다(Berstein, 2016). 

특정 장르 특정 연령 쏠림현상도 공연예술산업이 , 

직면한 문제이다 현재 공연예술 소비는 대. 30 40 , ∼

장르로는 뮤지컬에 쏠려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 

공연예술 소비현황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뮤지, 「 」

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을 통틀어 뮤지, , , , , 

컬 장르가 년 전체 입장권 판매 매수의 2019 70%

를 차지하고 있다 세대별 소비층은 대와 대에 . 20 30

걸친 밀레니얼 세대가 대인 세대가 62%, 40 X 22%

로 두 세대가 뮤지컬 장르 소비의 를 차지하고 , 84%

있다(Kim et al., 2020).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이 약하다는 것도 구조적 

문제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대륙 스칸디나비아. , 

제국 등의 교향악단들은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역정

부의 보조금이 총수입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60% 

다(Berstein, 2016).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의 예술조직들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시장 변화와 개인 후원자 

의존에서 예술조직을 보호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공. 

연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

연법 에 명시하여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 」

나서 예술가들을 보호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

여 공연장 및 공연단체 수 공연 건수가 늘어나고, ,  

전반적인 공연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공

연 향유 인구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 대형 뮤지컬 

기획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연단체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코로나 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약을 받게 19

되자 공연예술계는 자구책으로 공연 영상화 작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카메라 워크를 통해 다양한 각. 

도에서 배우의 섬세한 표정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은 영상이 가진 매력이다. 

공연예술 영상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것

은 코로나 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19 .  

디지털 기술은 아날로그 예술들을 단일한 디지털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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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으로 재생 합성 변형 조작하여 새로운 시대에 · · ·

부응하는 다양한 영상예술의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예술의 모든 영역을 재영토화한다 예(Jung, 2022). 

술의 기술화 기술적 예술의 산업화 전통예술의 디, , 

지털 콘텐츠화는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현실

이다.  

 

국내외 블록체인 콘텐츠 플랫폼 사례2.5 

블록체인을 이용해 방송사업자나 플랫폼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직접 

공급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방식을 블록체인 디

지털 콘텐츠 플랫폼(Block Chain Digital Content 

이후 이라 한다Platform, BDCP) (Hwang, 2020). 

이는 콘텐츠 창작자가 암호화된 콘텐츠를 클라우드

에 저장해 놓았다가 플랫폼에서 콘텐츠 구매자에게

만 암호화된 공개키를 전송해 콘텐츠를 이용하게 하

는 방식이다.

사업자로는 디튜브 디센트BDCP (D.tube), 

베라시티 쎄타티비(D’cent), (Verasity), 

등이 있다 디튜브는 코인 인센티브 (THETA.tv) . 

보상시스템 무검열 시스템 공정성 광고 청정구역, , , 

을 디센트는 콘텐츠산업의 민주화를 베라시티는 차, , 

세대 영상 공유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사. BDCP 

업자들은 제작자와 이용자 간 직거래뿐 아니라 콘텐

츠 창작자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조성하거나 이

용자들이 지불한 토큰으로 콘텐츠 창작자들을 지원

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에서는 음원 소비자가 결제를 할 경우 카드BDCP

사나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 내에서 암호

화폐로 정산하면 유통플랫폼 수수료가 절감된다 일. 

반 사용자가 몇 백 원 단위의 음원 사용권을 결제하

는 순간 그 수익이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소정의 금액으로 아직 제작되지 않은 프. 

로젝트를 후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여 향후 

그 콘텐츠의 파생가치를 나눠 가지는 투자형 소비도 

생겨났다(Hyun et al., 202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 정보를 블록으

로 생산해 관리하면 불법 복제 및 공유에 대한 기록

이 블록체인 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콘텐츠 불법 복

제가 발생할 경우 쉽게 추적할 수 있다 표 . <Tab. 

는 공연예술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2-2>

사례이다.

Tab. 2-2 Blockchain application cases in the 

performing arts

서드액트는 브로드웨이 극장 커뮤니티를 위한  

최초의 마켓 플레이스로서 블록체인을 통한 NFT 

새로운 형태의 수익 창출을 제공하고 있다 팝켓은 . 

해외 팬들에게 한류 문화 공연과 관련된 K-POP 

상품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진 플랫폼으로 관객이 가상화폐를 팝켓 코인으로 , 

환전한 다음 티켓 판매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티켓

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Lee, et al., 2022). 

서비스업체들은 티켓 예매사이트 접속 후 결제단계

에서 서버 마비로 인한 티켓팅 실패 카드 결재 과, 

정에서 여러 인증절차 단계로 인한 구매지연 매크, 

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암표상들의 티켓 사재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방법3. 

이 연구는 신규 플랫폼 개발에 대한 참여관찰과 

개발자 및 서비스 운영자 심층 인터뷰를 동원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구축 실증 테스트, , 

플랫폼 주요 서비스

Third Act
미국 브로드웨이의 공연 커뮤니티를 

위한 마켓NFT 

Schubert

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IBM

구매자와 콘서트 티켓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티켓 사기 차단

POPKET
암호화폐로 전 세계 글로벌 공연 예

매가 가능한 공연 전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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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과정을 고찰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한 공연영상 유통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운영의 기

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

영상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

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팀KT DX 

의 개발자와 경기아트센터 뉴미디어 팀 플랫폼 운영

자 영상제작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플랫폼 개발, 

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기술개발의 

과정 및 서비스 운영의 애로점을 조사하고 공연영, 

상 공공 플랫폼의 향후 역할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질적 연구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1: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가?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플2: 

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 제도적 문제·

점을 검토해야 하는가? 

  

참여관찰은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사회 심리적 ·

변인들 사이의 관계나 여러 요인들 간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관찰은 서술관찰. , 

집중관찰 선별관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서술관찰, . 

은 연구자가 참여관찰의 대상이 되는 환경에 자신이 

직접 들어가 경험하며 관찰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자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2021 4 2022 12

경기아트센터 경기예술방송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

면서 정기적으로 자문단 운영 회의에 참여하여서 

의 블록체인 기술개발 담당자 경기아트센터의 KT , 

뉴미디어팀장 등 인터뷰 대상과 신뢰 및 친밀한 유

대관계 가 형성되어 있어서 심도있는 인터(rapport)

뷰가 가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이 경기아트센. 

터 경기예술방송국 자문위원으로서 정기적으로 KT

와 경기도 회의에 참석하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자

문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반 동영2021 ‘

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사업 에 깊이 관여하고 ’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서술관찰의 단계는 필요하지 

않았다.

집중관찰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년 2021 6

월 일부터 블록체인 개발과 테스트 베드 구축이 11

완료된 월 일까지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층 미10 29 3

디어창작소 도움관 층 컨벤션홀 뉴미디어센터 사, 2 , 

무실 등에서 진행했으며 관찰내용은 관찰노트에 기, 

록했다. 

선별관찰은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회의자

료 공문 등을 참조했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참여, , 

관찰 내용을 구체화했다 심층인터뷰는 선별관찰 단. 

계에서 블록체인 개발 파트 엔지니어와 경기아KT 

트센터 뉴미디어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 

기 위해 활용했다 심층인터뷰 대상은 경기도 뉴미. 

디어 예술방송국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한 네트워

크 엔지니어 운영담당자 변호사 교수로 한정하였, , , 

다.

심층인터뷰는 경기예술방송국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나 별도의 시기에 대면 면접을 하였

고 년에는 코로나 확산에 의한 정부의 감염, 2021 19 

병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어 을 활용한 비대Zoom

면 회의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엔지니어 인터뷰이. 

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는 업무공간에서 

에 접속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니 바로바로 관Zoom

련 자료를 공유가 가능하였다 이런 점에서는 비대. 

면 인터뷰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기도 하였다. 

블록체인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질의를 위해 법

조인을 인터뷰할 때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인터뷰가 

효과적이었다 변호사는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 

보다 업무 특성상 법적 이슈에 관하여 판례나 법률 

조항을 찾아보고 확인한 후에 답을 주었다 질문에 .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해 사전에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면 이에 대해 법률회사 내

에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회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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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그 응답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는 참여관찰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

은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루어졌다 경기예. 

술방송국 자문위원단은 그 자체로 를 위한 구성FGI

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자문단 회의 내용을 관

찰일지에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다만 공식적인 자문회의 석상은 체면 요인도 어

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 현실적 어려, 

움 당장 대답하기 곤란한 내용 등은 일정 부분 다, 

뤄지지 않고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들만 , 

공유된다고 판단하여서 더 깊은 내용은 개별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비용 대비 수익성 실증사, 

업 종료 후 플랫폼 유지 보수비용 마련 콘텐츠 확· , 

보 방안 플랫폼에 탑재된 영상콘텐츠의 질 관리 상, , 

품으로서 콘텐츠의 경쟁력 공공 콘텐츠에 대한 가, 

격 책정의 어려움 코로나 일상회복 후 예산 지원, 19 

감소 예상 등 다소 민감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를 질의했다 다행히 인터뷰이와 친밀한 유대관계가 . 

형성되어 있어서 질문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 녹화본과 녹음파일 관찰노트. , 

는 연구문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1‘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

가 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분?’

류에 따라 기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의 . 

분류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혹은 , (

내부 블록체인 컨소시엄 혹은 혼성 블록체인), ( ) , 

로 분류할 수 있BaaS(Blockchain as a Service)

다 블록체인의 여러 형태 중 공공 플랫폼에는 어떠. 

한 형태를 채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에서 기술할 것이다.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는 년 경기도1991

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하여 주년을 맞았고30 , 2004

년 재단법인 출범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복합예술공

간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극단 경. ·

기도무용단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

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 등 개 전속 예술단체· 5

를 운영하며 순수 공연예술을 계승하고 창작하고 있

다 이 외에도 기획공연과 유통공연으로 전통과 현. 

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연장 대관뿐 아니라 교육 전시 . ·

활동으로서 문화돌봄사업과 예술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경기도 개 시 군 전역에 예술 향유31 ·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아트센터는 . 5

개 전속 예술단체를 운영하며 콘텐츠 생산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탑

재할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할 수 있다. 

경기아트센터의 경기예술방송국은 영상콘텐츠 제

작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개 단체 명의 공117 , 925

연 영상 제작을 지원하였고 인디밴드 개 팀 공, 100

연실황을 중계하여 유튜브로 송출하였다 또 시군 . 

공모 선정단체의 공연 배리어프리 영상 렉처 콘서, , 

트 등 개 콘텐츠를 생산하여 창작뮤지컬 유323 ‘

월 등을 왓차 를 비롯한 서비스에 ’ (Watcha) OTT 

배급하였다(Kwon, 2022). 

경기아트센터는 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KT

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2021

사업에 선정되어 예술인의 지속적 창작활동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의 영상창작물 관리 매. ·

개 사업 및 영상콘텐츠 제작은 기반의 수익 NFT 

배분 모델을 활용하여 예술 콘텐츠 창작자에게 정당

한 수익이 배분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

랫폼의 구축과 실효성 있는 실증 시범 서비스의 과·

정을 참여관찰하여 향후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 경기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성공적, 

인 상용서비스 를 찾기 (Dapp, Decentralize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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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 예술분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유통모델이기 때문이다 탐색. 

적 연구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수익 배분 모

델을 실증하고 검증된 플랫폼과 노드 기반을 구축, 

하여 안정성 신뢰성 확보 플랫폼 화 및 확장성· , API

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4. 

블록체인 기반 공연예술 영상 공공 플랫폼 4.1 

기술 모델

블록체인 기반 공연예술 영상콘텐츠 플랫폼은 

를 발행하여 예술인 저작권을 관리하는 모델NFT

모델 과 토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 1) BC

델 모델 을 상정할 수 있다( 2) . 아래 그림 <Fig. 4-1>

은 경기아트온의 개념도이다. 

Fig. 4-1. Concept map of Gyeonggi ArtOn 

모델 의 경우 예술인이 예술 콘텐츠 유통 플‘ 1’

랫폼에 콘텐츠를 등록하면 플랫폼은 예술인에게 

를 발급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모델이다 이에 NFT . 

비해 모델 는 예술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외부 ‘ 2’

수요기관에 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외부 수API , 

요기관은 의 가상화폐인 토큰을 활용하여 사KT K-

용료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한 모델이다 예술인에 . 

대한 정산도 역시 토큰으로 이루어진다K- .

경기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플랫폼에서는 NFT 

발행 기반 예술인 저작권 관리 모델 모델 과 토( 1) BC

큰과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모델 등 두 ( 2) 

모델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를 통해 외부 수요API

기관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료 정산에 토큰을 K-

사용하는 모델 로 설계하였다‘ 2’ . 

아래 그림 는 서비스 시나리오로서 <Fig. 4-2>

블록체인 기반 예술 콘텐츠 유통 플랫폼 흐름을 나

타낸다.

Fig. 4-2 Blockchain-based Art Content 

Distribution Platform Flow

source: KT (2021)

모델 를 채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경기예술방‘ 2’

송국 경기아트온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콘텐츠의 특

성과 예상 거래량에 있다 현재 경기아트온 플랫폼. 

에 올라와 있는 여 개의 콘텐츠는 국악 무용230 , , 

풍물 클래식 등 경기아트센터 소속의 경기도극단, , 

무용단 시나위오케스트라 필하모닉 팝스앙상블 등 , , , 

순수예술 공연단체인 경기도예술단의 콘텐츠가 대부

분이다 이러한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콘텐츠는 상. 

업적인 대중가요 콘텐츠에 비해 아무래도 이용자 수

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 공연 콘텐츠만 탑재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대중가요의 경우 원곡 가. 

수가 직접 부른 곡이 아니라 커버곡인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저작사용료를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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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중가요 콘. 

텐츠와 같은 인기 콘텐츠를 플랫폼에 올리지 못하고 

비인기 장르인 순수예술 공연만으로 채우고 있는 것

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운영 행태는 경기도 산하 공. 

연예술단체를 홍보하고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을 지, 

키고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델 를 채택한 또 다른 이유는 미디어 이용자들2

이 구독형 콘텐츠 이용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넷플. 

릭스나 웨이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

는 대부분 월간 구독 형태이다 를 발행하여 이. NFT

용자가 콘텐츠별로 결재를 하도록 하는 모델 의 방1

식으로는 당장 거래가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였다. 

경기아트온은 공공 플랫폼으로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복지관 등 외부 수요기관과 협약하여 해당 기

관 회원들에게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방식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토큰을 활용한K-

모델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재 서비스를 시작하‘ 2’

게 되었다.  

한편 경기아트온은 일반인 모두가 플랫폼에 접근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이 아닌 협약이 된 수요

기관 회원들에게만 콘텐츠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폐

쇄형 또는 허가형 으로 설계하였다 즉 퍼블릭이 아( ) . , 

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채택하였다.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모델인 이유는 경기예술방

송국 경기아트온을 운영하는 경기아트센터의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과 관련이 있다 경기아트센터는 .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다 플랫폼의 성공 . 

여부는 콘텐츠의 질과 홍보에 있는데 도의회의 예, 

산 심의를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격적인 홍보마케

팅을 펼쳐서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보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공연 . 

영상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콘

텐츠를 또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지역민들의 문

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속도 및 관리에서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유리하다

는 점도 작용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합법적인 목적. 

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통제하거나 저, 

지하기 어려운 여러 불법적인 시스템의 출현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Filippi and Wright(2018).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퍼블릭 체인을 채택하기엔 

부담이 컸다.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은 경기아트센터가 콘텐츠관리

시스템 이후 (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생산 및 관리 저작권 및 , (

공익적 침해사례 제거 경기도교육청 한국보육진흥), , 

원 경기도주식회사 등 수요기관 개발을 맡고 는 , , KT

블록체인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개발사와의 , DMS 

기술 협력 구축과 블록체인 기술 연동 등의 , CMS 

업무를 담당하였다.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구

축된 배경은 기존 광고수익 중심의 콘텐츠 시장이 

대부분 승자 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작권 관리, 

와 정당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술 콘텐

츠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원저작. 

물을 디지털 자산화한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저작자 수익 배분 구조를 개선하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은 해킹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며 효율적인 , 

이력 관리로 확장성이 있다. 

는 년 월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KT 2021 12 CMS 

구성 등 인프라 구성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블록체, , 

인 플랫폼 수정 개발 등 서비스 구축을 완료, CMS 

하고 두 달간 테스트를 마친 후 년 월 경기, 2022 3

예술방송국 경기아트온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개발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록체인 네트, 

워크 구성은 클라우드 기반 과 구축형 KT VM GiGa 

솔루션을 활용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Chain BaaS 

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개발 부분에서는 스마트 컨. 

트랙트에 체인코드 개발이 필요했는데, NFT(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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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인터페이스와 원본 증명 정산용 코드 설721) ·

계 및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림 은 . <Fig. 4-3> NFT 

정산용 체인코드 연동 화면을 보여준다CMS .

Fig. 4-3 Chain Code CMS Link Screen for 

NFT Settlement 

source: KT (2021)

서비스 공급자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블록BaaS 

체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 

공급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사용자 고, (

객 는 업무 논리를 정의한다 본 경기아트온 플랫폼) . 

은 서비스의 유연성과 규모가변성 복잡도가 감소한

다는 장점 때문에 를 채택하였다BaaS .

블록체인 플랫폼 수정을 위해 플랫폼 콘솔로는 

블록체인 리소스 노드 트랜잭션 블록 모니터링, , , , 

국정원 보안성 검토 기능에 맞게 플랫폼을 수정하여 

설계하였다 서비스 개발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 

이루어진 부분은 인데 콘텐츠 관리 콘텐츠 구CMS , , 

매 및 확인 콘텐츠 정산 조회를 위한 는 예, UI/UX

술인 수요기관 관리자 화면별로 흐름 및 기능을 · ·

설계하였다.

서비스 시작 전까지 개발 최종 단계였던 년 2021

월부터 월까지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시범운9 12 , 

영이 이루어졌다 인터페이스를 추가 개. NFT , CMS 

발과 관련하여 웹 화면 개발 시나리오 완성UI/UX , 

블록체인 연동용 서비스 추가 개발 연동기관 API , 

서비스 랜딩 및 데모용 앱 개발이 최종 마무리된 후

에는 단위 통합 테스트를 자체로 진행하였고/ KT , 

블록체인 시험으로 시험합의서 작성과 평가가 TTA 

시험기관에서 진행되었다 공공 클라우드를 활용한 . 

서비스 환경을 구성하여 통합테스트 완료 후 시범운

영이 개시되었다. 

플랫폼 마케팅을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 플랫폼 

사업팀과 배달특급 연계 모바일미디어사업 , KT TF

와 의 자체 가상화폐인 시즌과 플랫폼의 연계KT KT

를 협의 중이다 이밖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디지털. 

마케팅팀과 제로페이와 플랫폼 연계를 협의 중이다.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콘텐츠 유통 1:‘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기술 모델은 어떠한 모델인

가 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블록체인 기반 예술공연 영상콘텐츠 유통 , 

공공 플랫폼에 적합한 블록체인 형태는 블록체인 관

리자가 직접 초대해야 개입이 가능한 프라이빗 형태

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경기아트온 플랫폼에서는 발행 기반 , NFT 

예술인 저작권 관리 모델 모델 과 토큰과 클라( 1) BC

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모델 모델 등 두 모델을 ( 2) 

검토하여 를 통해 외부 수요기관에 콘텐츠를 제API

공하고 사용료 정산에 토큰을 사용하는 모델K- ‘

로 설계하였다 모델 가 적합한 이유는 경기2’ .‘ 2’

아트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 개의 콘텐츠는 230

대부분 국악 무용 풍물 클래식 등 순수예술 공연, , , 

단체의 공연 영상콘텐츠이기 때문에 순수예술 공연

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개인 구매

보다 사전에 협의된 외부 수요기관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초기 안정적인 수익화에 도움이 될 것이

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한 경기아트온 플랫폼 서비스는 공연 영상화를 

통해 코로나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예19

술인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 복지관 등 외부 수요기관과 협약하여 해당 , 

기관 회원들에게 문화복지로써 제공하는 방식이 더

욱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공공 플랫폼인 경

기아트온은 에서 개발한 토큰을 활용한 모KT K- ‘

델 방식으로 설계하여 서비스 중이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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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기아트온은 콘텐츠 이용 권한이 부여된 ,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으

로 설계하였다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 모델인 이유. 

는 문화복지 혜택이 더 절실한 이용자들에게 선택적

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기인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중간 매개자가 없이 

창작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창작

자에게 투명하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가

설은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 

째 애초에 경기아트온 플랫폼에 탑재된 대부분의 , 

콘텐츠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예술인 지원을 목적

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였고 이는 공연영상 제작과 , 

온라인 유통을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유통 수입을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둘째 서비. , 

스 초기여서 경기아트온 플랫폼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분산원장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인되었다. 

해킹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측면 역시 

아직 운영 기간이 짧아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그리. 

고 공공 플랫폼으로서 지역 예술인 복지 구현 목표

는 달성하였지만 수익화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 

게 되었다. 

예술인 수익 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청권 판

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시범운영이 이, 

제 막 종료된 터라 아직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의 수와 콘텐츠의 질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법적 쟁점4.2 

아직 스마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 쟁점이 

부각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들, 

을 상정해볼 수는 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법적 쟁점으로는 첫째, 

스마트 계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

다 민법상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 

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수 개의 의사표시가 .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인데 프로그, 

래밍 코드 내용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둘째 아직까지는 모든 계약서를 완벽하게 코드로 , 

구현하기 어렵다 코드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 

해서 코드의 규칙과 상응하는 자연어로 된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처럼 스마트 계약은 아직 초기 단계여. 

서 본 계약서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본 계약서에 의거

한 부속 계약의 체결과 계약에 따른 자동화된 실행

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단(Oh and Kim, 2018). , 

지분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이전시키는 경우에 스마

트계약은 그 동작의 결과가 제한적으로 법적 구속력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Mougayar, 2016). 

셋째 거래에서 가명 사용이 문제가 될 수 , B2C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 」

조는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실명 거래를 명시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

조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조도 전자2「 」

거래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경

우에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그런. 

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은 트랜잭션 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되어 모든 참여자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

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Kim, 2021). 

넷째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사고 발생 시 법적 책, 

임을 질 주체가 모호하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블록체인은 보안사. 

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보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술 네트워크에서는 익명 거래가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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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데 이러한 점은 금융거래에서 금융실명제 등, 

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와 상충된다 스마트 계. 

약이 인공지능과 연결될 경우 코드 설계부터 컴퓨터

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데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 

는지 당사자 적격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스. 

마트 계약의 소스 코드와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제

안서가 불일치할 경우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를 의사표시에 관한 착오. 

로 볼로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Han, 2018). 

따라서 분산원장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 

의 법적 유효성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현행 전자금. 

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중앙집중형 전산시, 

스템을 상정하고 마련된 것이어서 법체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문제 블록체인 기반 공연영상 유통 공공 2: ‘

플랫폼 운영 시 어떠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해·

야 하는가 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

같다. 

첫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

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은 전자「 」

거래나 온라인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전자서명의 경

우에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은 거래 당사자들, 

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

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가명 사용도 마찬가지. 

이다 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당사자 적격성 .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사고 발생 시 법적 책, 

임을 질 주체가 모호하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

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 

인은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손실 배상이나 

구제방법이 불분명하여 손실회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분산원장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 , 

법적 유효성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 계약은 조건이 실행되면 바로 이행, 

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을 것이다 스마트 계약상의 채무가 이미 이행. 

된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구문제 의 결과로 제시한 세 가지 법적 문제는 2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동영상 플랫폼인 경기아트온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검토하였던 법적 쟁점들이다. 

본 서비스는 첫 번째 법적 문제로 인해 플랫폼 

이용자가 스마트 계약에 의해 현금으로 토큰을 K-

구입하여 영상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시

도하지 못했다 한 가지 방편으로 지역화폐이나 상. 

품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결국 스

마트 계약에 관한 법 제도 마련이 미비하여 문제가 ·

발생할 소지가 있어 플랫폼 내에서 개인과의 거래를 

시도하지 않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영상을 제공

하는 차원에 머물게 되었다 본 서비스가 완전한 수. 

준의 블록체인 공유원장을 구현하지 못한 이유이다. 

둘째 음악이나 연극 뮤지컬 공연영상의 경우 실, , 

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공연영상과 같은 차 저작물의 경우 . 2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에 대한 권리 관, , , 

계를 공연 녹화 당시에 당사자 간에 명확히 명시한

다 그런데 현재 경기아트온에 탑재된 영상들은 코. 

로나 팬데믹 상황에 경기도가 공연예술인의 생계 19 

보전을 위한 지원금의 성격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제작한 영상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영상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또 분산원장 데이터의 소유권 분산원장 기록의 법, 

적 유효성에 대한 법 제도가 불비하여 일반 대중에·

게 콘텐츠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운영

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제기한 법적 문제도 경기아트온을 구

축할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를 채택하게 한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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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논의5.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상세한 

부분을 파악하여 적용한 모델 검증 과정이 필요하

다 본 연구는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경기아. 

트온 플랫폼 사례를 통해 공연영상 공공 플랫폼에 

블록제인의 어떤 기술적 모델이 적합한지를 실증적

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블록체인 기반 영상 플랫폼은 제 자의 중개 과정3

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를 지향하

지만 중개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에서.  

영상콘텐츠가 직거래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 

수수료가 기존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와 비교하여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지는 따져보아야 한다.

경기아트온의 운영 주체인 경기아트센터는 플랫

폼 운영을 통한 수익화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기아트온 플랫폼 구축은 지난해 . 

블록체인 기반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원사업이 완료된 년에는 유, 2023

지 보수 등 관리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 

미디어 산업은 전통적으로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

하지 않았지만 블록체인은 새로운 거래비용을 만들, 

어낸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미디어에 대해 사회적 편

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Yoo, 

2018).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분산성 불변성 안정성으로 , , , 

인해 주목받고 있지만 연구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고비용 저성능 비확장성의 , ,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 보다 손쉽게 블. 

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무BaaS 

척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블록체인이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이 각자 .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표준 , 

프로토콜인 에 해당하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TCP/IP

않는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모든 처리가 개개의 참. 

가자 단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을 보

호하는 등의 보안 시스템은 필요치 않지만 해킹 및 , 

부정 사용에 대한 대응 기술은 초기 단계이다 블록. 

체인 플랫폼에서 해당 참가자가 자신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은 개인 키이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참가자 개개인이 사용하는 단말의 보안 수

준이 중요하다 개인 키를 분실할 경우 소유권을 주. 

장할 수 없고 조작할 방법 자체가 없다, . 

거래검증 주체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한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 

는 네트워크 구축이 아직 미흡하고 금융거래에서처, 

럼 익명 거래에 대한 제한이 많은 상황 투명성이 , 

도리어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되

어야 할 점이다(Hwang, 2021).

블록체인 인프라와 솔루션을 채택한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조성되었어도 콘텐츠 생산자 및 공급자인 

창작자들이 그 기능과 혜택을 충분히 납득하지 않으

면 이행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 

사업자들이 이용자 감소와 매출 하락을 우려해 저항

하거나 자신들의 콘텐츠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블록

체인 기반으로의 이행을 저지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인 서

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서비스 단계에 있기 때문

에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 투자수익율

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에는 한계를 지(ROI)

닌다 블록체인 플랫폼과 분산앱의 책택에 따른 투. 

자수익율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메커니즘

을 고안하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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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is study explored the sustainability of a blockchain-based cultural art performance video 

platform through the construction of Gyeonggi Art On, a new media art broadcasting station 

in Gyeonggi-do. In addition, the technical limitations of video content transaction using block 

chain,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reviewed.

  As for the research method, participatory observation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s 

with developers and operators and participation in meetings were conducted.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and observed the entire 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designing and 

developing blockchain nodes, smart contracts, APIs, UI/UX, and testing interworking between 

blockchain and content distribution services.

  Research Question 1: The results of the study on ‘Which technology model is suitable for 

a blockchain-based performance video content distribution public platform?’ are as follows.   

1) The blockchain type suitable for the public platform for distribution of art performance 

video contents based on the blockchain is the private type that can be intervened only when 

the blockchain manager directly invites it. 2) In public platforms such as Gyeonggi ArtOn, 

among the copyright management model, which is an art based on NFT issuance, and the BC 

token and cloud-based content distribution model, the model that provides content to external 

demand organizations through API and uses K-token for fee settlement is suitable. 3) For 

public platform initial services such as Gyeonggi ArtOn, a closed blockchain that provides 

services only to users who have been granted the right to use content is suitable.

Research question 2: What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should be reviewed when operating 

a blockchain-based performance video distribution public platfor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have a party eligibility problem due to 

the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in which the identities of transaction parties may not be 

revealed. 2) When a security incident occurs in the block chain, it is difficult to recover the 

loss because it is unclear how to compensate or remedy the user's loss. 3) The concept of 

default cannot be applied to smart contracts, and even if the obligations under the smart 

contract have already been fulfilled, the possibility of incomplete performance must be 

reviewed.

Keywords: Blockchain, performance video, content distribution, platform, video 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