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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발

전함에 따라 사회, 경제, 과학,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

쳐 AI 기술은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다 [1]. 이것은 창

의력을 요구하는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시각예술 산업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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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필 사진에 대한 10대 소비자 인식 및 행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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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AI Profile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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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AI 프로필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 기술의 긍정적 활

용 방향을 탐구하는 목적이 있다. AI 기술 발전은 다양한 산업에 변화를 일으켰으며, 2023년부터 시작된 AI 프로필

서비스는 SNS 프로필이나 개인 블로그 이미지로 많이 사용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증과 같은

식별 목적의 신분증에 사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신분증 발급

을 위한 목적으로 AI 프로필을 사용하지 않았다. AI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부자연스러움과 제한

된 스타일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AI 프로필에 대해 높은 인식과 사용 경험을 보였다.

본 연구는 AI 프로필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과 AI 프로필과 관련된 국가 정책 마련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인공지능, 생성이미지, AI프로필, 10대소비자, 소비자인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itive application direction of this technology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and use of teenage adolescents about the recently emerged AI profile.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various industries, and the AI profile service, 
which started in 2023, has gained great popularity as it is widely used as an SNS profile or personal blog 
image. However, it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controversy as it is used for identification purposes such as 
social ID cards. However, as a result of a survey of adolescents, they did not use AI profiles for the purpose 
of issuing ID cards. Satisfaction with the AI profile service was high, but there were also complaints about its 
unnaturalness and limited style. And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awareness and experience in using AI 
profiles than male students.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developing AI profiles and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ies, and preparing national policies related to AI profiles.

Key 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image, AI profile, teen consumers, consumers’ per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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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를 통해 등장한 AI 프로필 서비스는 단 반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으며 여러 계층의 소비자를 만들었다 [3]. 또한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소비행태와 사회현상을 초

래했다 [4]. 특히 신분증용 증명사진이나 SNS 프로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세대에게 AI 프로필은 새로운 형식

의 프로필 상품으로 자리잡는 듯하였으나, 2023년 6월

부터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AI 프로필에 대한 주민등록

증용 사진 사용금지 조치는 AI 프로필의 대중화에 제

동을 걸었다 [5].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2023년 가파르

게 증가하던 AI 시장 규모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

하고 있다 [6]. 그러나 이러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많은 사람이 공공 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AI

프로필을 이용한 신분증 발급을 시도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분증용

증명사진과 SNS의 활용률이 높은 10대 청소년을 대상

으로 AI 프로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행태를 조사하

여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는 신분증 사용 실태를 파악

한다. 또한 10대 소비자들의 선호도, 만족도, 활용 목적

등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AI 프로필의 사회적 활용

방향에 관한 담론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의 50만 이상 대도시에 소

재한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492명이었으며 이 중 남학생은 304명, 여학생은 188

명이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AI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기초 질문으로 하고, 사용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AI 프로필에 관한 선호도, 만족도, 활용도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 방식은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여 설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시킨 후 구글폼(Google For

m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Ⅱ. AI 이미지 생성과 프로필 앱

1. AI 이미지 생성 모델의 발전

AI 이미지 생성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

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는데, 특히 생성적 적대 신경

망(GAN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와 변분

오토인코더(VAEs, Variational Autoencoders) 그리고

최근 개발된 디퓨전 모델(Diffusion Models) 등을 사용

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은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패턴

과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AI 이미지 생성은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연구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010년까지의 개발 초기에는

단순한 이미지 필터링 및 변환 기술에 주로 사용되었으

나 [8][9], 2013년 Diederik Kingma와 Max Welling은

VAEs 모델을 제안하면서 AI 이미지생성 발전에급진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 모델은 확률적 접근을 통해 이미지

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잠재 공간을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10]. 2014년 Ian

Goodfellow와 공동연구자들은 GANs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생성자(Generator)와 판별자(Discriminator)

라는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하는 구조

인데 [11], 이는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5년 이후에는 GANs와

VAEs를 기본 구조로 하여 다양한 변형 모델들을 개발

하였으며 다양한 목적의 이미지 생성 모델로 발전하였

다 [12][13]. 마지막으로 2020년 개발된 디퓨전 모델은

노이즈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미

지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14]. 이는 최근 들어 AI 이미

지 생성 분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성 모델로 달리

(DALL-E)를 비롯한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의 대중적인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근간 모델로 사용하고 있다.

2. AI 프로필 앱

AI 프로필이란 1장에서 20장 내외의 동일 인물사진

을 입력하면 일정 시간 내에 사용자가 결정한 스타일의

프로필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AI 프로필은 기

본적으로 학습된 얼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된 사진

에 있는 사용자 얼굴 인식 및 분석을 통해 정해진 스타

일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GANs 모

델을 기반으로 GAN의 파생 모델인 스타일 변환(style

transfer)과 같은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되었다 [15]. GA

Ns를 통해 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되 연예인과

같은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인물을 연예인과 같은 스타일로 변환해주는 개념이다.

이때 사용자의 얼굴 특징을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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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인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AI 프로필

앱은 사용자가 프로필 촬영을 위해 메이크업과 의상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에 보유한 인물사진

만으로 연예인과 유사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 인기가 급상승하였다. 다만 제작 과정에

서 과도한 이미지 변환이 발생하여 실제 인물에 비해

부자연스럽거나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제한적

인 스타일이나 필터에 의해 오히려 개성 없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가장 대중화된 AI 프

로필 앱은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Snow)’와 ‘에픽

(Epik)’이 대표적이며, 출시 이후 글로벌 누적 매출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스노우’ 및 ‘에픽’의 매출 현황(자료출처:센서타워)
Figure 1. Sales status of ‘SNOW’ and ‘EPIK’(Source: Sensor
Tower)

스노우 앱은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에서 인기가 높고, 에픽은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

며 미국과 한국 시장에서 대중적인 AI 프로필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외 ㈜ 패러닷의 ‘캐럿(Carat)’, SKT

의 ‘에이닷(A.)’, 카카오브레인의 ‘비 디스커버(B^ DISC

OVER)’ 등이 상용화된 앱으로 출시되어 있다.

Ⅲ. AI 프로필 인식과 행태 조사 분석

1. AI 프로필의 인식과 사용 경험

10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프로필에 대한

사용 경험 유무를 알아본 결과(그림 2), 전체 492명 참

가자 중 9.1%의 참여자 45명(남학생 14명, 여학생 31명)

만이 AI 프로필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 중 AI 프로필을 몰라서 사

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총 219명(남학생 185명, 여학생 3

4명)으로 전체 참가자 중 44.5%였으며, 비싼 사용료, 활

용 목적의 모호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의 순

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답변하였다(그림 3).

그림 2. AI 프로필 사용 경험 유무
Figure 2. Experience with Using AI Profile Photos

그림 3. AI 프로필을 사용 경험이 없는 이유
Figure 3. Reasons for Not Using AI Profile Photos

그림 4. AI 프로필 앱에 대한 인식 후 사용 계획
Figure 4. Perceptions of AI Profile Apps and Plans for Future
Use

AI 프로필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를 보면, 남학생

보다 여학생들이 AI 프로필 앱에 대한 인식률이 높고

사용 경험도 더 많았다. 반면 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AI 프로필 앱에 대한 설명 후에 조사한 결

과 남학생 94명(32.4%), 여학생 47명(29.9%)이 AI 프로

필 앱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고 답변하였다(그림 4).

2. AI 프로필 브랜드의 선호도

AI 프로필 사용 경험이 있는 45명(남학생 14명, 여학

생 31명)을 대상으로 AI 프로필 앱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

본결과, 37명(82.2%)의 학생들이스노우였다고답변하였다.

그 외 에픽이 4명, 기타가 2명이었다. 스노우와 에픽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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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본 경험자는 남녀 각각 1명에 불과했다(그림 5).

그림 5. AI 프로필의 브랜드 선호도
Figure 5. Brand Preferences in AI Profiles

포브스코리아에서 따르면, 스노우 앱은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한 카메라 앱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16], 국내에서도 가장 대중적

이고 인기 있는 카메라 앱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앱 내 AI 프로필 서비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3. AI 프로필 결과의 만족도

AI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그림 6), 사용 경험이 있는 45명의 학생 중에서

27명의 학생이 비교적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단 3

명의 학생만이 만족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본다

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

었다.

그림 6. AI 프로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Figure 6. Overall Satisfaction with AI Profile Service

AI 프로필 사진의 품질에 대한도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그림 7),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AI

프로필 앱이 생성하는 사진이 다소 부자연스럽기 때문

이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사진과 AI 프로필 앱이 학습

한 데이터와의 부적합성 때문에 비교적 예민한 관찰력

을 가진 여학생들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프로필 사진으

로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그림 7). 이에 관한 내용은 ‘A

I 프로필의 한계점’에서 다시 서술하기로 한다.

그림 7. AI 프로필 사진 품질에 대한 만족도
Figure 7.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AI Profile Photos

AI 프로필의 지속적인 사용 여부와 AI 프로필의 추

천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20명(44.4%)의 학생이 AI

프로필을 계속 사용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그림 8),

32명(71.1%)의 학생이 친지나 지인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답변했다(그림 9). 따라서 AI 프로필에 대한 소비자 만

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AI 프로필 앱의 지속적 사용 여부
Figure 8. Intention for Continued Use of AI Profile Apps

그림 9. AI 프로필 앱의 추천 여부
Figure 9. Willingness to Recommend AI Profile Apps

4. AI 프로필의 활용 목적

그림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I 프로필 앱을 사용

한 학생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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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거나, 개인 블로그나 웹사

이트에 게시할 목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

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닌 특별한 목적성은 있지만 신

분증 발급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 또한 보다 구체적

인 활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AI 프로필 사진을 통해 무

엇을 얻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본인의 실물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모습과 개성적 표현의 인물사진을 얻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그림 11). 그러나 본인

의 신분증 발급을 위한 사진이라는 답변은 기타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림 10. AI 프로필 앱의 사용 목적
Figure 10. Purpose of Using AI Profile Apps

그림 11. AI 프로필 사진을 통한 표현 의도 혹은 목적
Figure 11. Intent or Purpose of Expression through AI Profile
Photos

5. AI 프로필의 한계점

AI 프로필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부분

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용자들

은 때때로 부자연스럽다고 느낀다(그림 12). 이는 남학

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과이

다. 그러나 AI 프로필 사진과 본인과의 일치도를 물어

본 질문에는 23명(51.1%)의 학생들이 본인과 일치한다

고 답변하였다(그림 13). 따라서 본인과 어느 정도 닮긴

했지만,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특성상 AI 프로필 사진

에 대한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마지막으

로 AI 프로필 사진이 자신을 식별하거나 증명할 수 있

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긍정(23명)과 부정(22명)이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14). 자신과 분명 자신과 닮은

인물이기에 자신의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상당 부

분에서 식별 또는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

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AI 프로필 기술의 한계점이다.

그림 12. AI 프로필의 자연스러운 정도
Figure 12. Degree of Naturalness in AI Profiles

그림 13. AI 프로필 사진과 본인과의 일치도
Figure 13. Degree of Match Between AI Profile Photo and Self

그림 14. AI 프로필 사진의 본인 식별 정도
Figure 14. Degree of Match Between AI Profile Photo and Self

AI 프로필은 개개인의 사진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사용자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그림 15와 16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I 프로필 사용자

는 자신의 취향이나 의도를 반영한 프로필 사진의 생성

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AI 프로필은 생성 스타일

이 다양하지 못해 사용자 개인의 취향이나 의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현재 AI 프로필 사진은

때때로 비슷한 스타일의 사진이 생성되어 사용자 간 개

성이 없고 창의성이 부족한 사진으로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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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역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 요인이 되는 AI 프로

필 기술의 제한점이다.

그림 15. AI 프로필에 개인의 취향(의도)의 반영 여부
Figure 15. Reflection of Personal Preference(Intent) in AI Profiles

그림 16. AI 프로필 사진의 개성적 독특함 표현 여부
Figure 16. Expression of Individual Uniqueness in AI Profile
Photos

Ⅳ. 토 론

본 연구의 목적은 10대 소비자들이 AI 프로필 사진

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AI 프로필의 신분증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기업

과 정책 결정자들이 10대 소비자의 요구와 선호를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 목적
응답 비율

(사용경험자 45명)

남

(14명)

여

(31명)
만족도 27명(60.0%) 7명 20명
지속 사용 20명(44.4%) 8명 12명
추천 32명(71.1%) 11명 21명

표 1. AI 프로필의 만족도, 지속 사용, 추천 여부
Table 1. Satisfaction with AI Profiles and Willingness for
Continued Use and Recommendation

항목
응답 비율
(응답자 492명)

남

(304명)

여

(188명)
AI프로필인식 273명(45.5%) 119명 154명
AI프로필경험 45명(9.1%) 14명 31명

표 2. AI 프로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비율
Table 2. Perception and Experience Rates of AI Profiles

설문 조사 결과, AI 프로필 서비스를 사용한 10대들

의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는 높았다(표 1 참조). 반면 90%가 넘은 학생들이 AI

프로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그 중 약 44% 학

생들은 AI 프로필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표 2 참조).

사용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

할 때 홍보와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AI 프

로필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보다 AI 프로필에 대한 인식과 사용 경험

이 더 많으므로 여학생들을 주요 소비자층으로 삼아 마

케팅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논의 사항으로, AI 프로필을 알고 있는 10대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지 이유로는 서비스 비용의 부담,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활용 목적의 모호함 등이 지적되

었는데, 이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절감과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를 통해 그러한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AI 프로필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찾아 홍보와 마케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AI

프로필 사진의 부자연스러움과 제한적인 스타일에 대

한 불만은 AI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다 자연스럽고 다양

한 스타일을 가진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사용 목적
응답 비율

(사용경험자 45명)

남
(14명)

여
(31명)

SNS 프로필 20명(44.4%) 9명 11명
개인블로그
및 웹사이트

11명(24.4%) 4명 7명

흥미/호기심 5명(11.2%) 1명 4명
기타 9명(20.0%) 0명 9명

표 3. AI 프로필 사용 목적
Table 3. Purpose of AI Profile Usage

마지막으로 AI 프로필에 대한 정책적 제약은 AI 프

로필 서비스의 대중화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최

근 행정안전부의 AI 프로필 신분증 사진 사용금지 조

치는 AI 프로필 시장 성장의 부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 신분증 발급을 위해 AI 프로필을 사용

하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었다(표 3 참조). 10대 사용자

들은 주로 SNS 프로필이나 개인 블로그와 웹사이트 게

시용으로 AI 프로필을 활용하고 있을 뿐 신분증 발급

을 위해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겠다고 답변한 학생

은 한명도 없었다. 다만 흥미와 호기심에서 사용해보거

나 기타 개인적 목적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AI 프로

필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대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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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완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10대 소비자들은 AI 프로필 사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SNS 프로필

사진이나 개인 블로그에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AI 프로필이 SNS 환경에 적합한 상품이며 온

라인에서 충분한 상품 가치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그러

나 아직 뚜렷한 활용 방안이나 모델이 부족하고 식별과

증명이 필요한 신분증에 남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

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업은 효과적

인 마케팅 홍보 전략과 상품에 대한 긍정적 활용 방법

까지 기획해야 하며, 국가 정책 결정자들은 신분증에

AI 프필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안면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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