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2011. 1)

51

에지 이미지를 사용한 컷 검출의 구현
김설호○, 최형일**, 김계영*

○*숭실대학교 대학원 컴퓨터학과
**숭실대학교 대학원 미디어학과

e-mail: sulho0930@paran.com, {hic, gykim11}@ssu.ac.kr  

An Implementation of Cut Detection using Edge Image 
Sul-Ho Kim○, Hyung-Il Choi**, Gye-Young Kim*

○*Dept. of Computing, Soong-Sil University
**Dept. of Media, Soong-Sil University

● 요   약 ●  

최근에는 텍스트정보 보다 동영상정보를 다루는 일이 많아졌고 그에 따라 동영상 데이터의 분할, 색인, 검색등을 위해 장면 전

환 검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장면 전환 검출 기술은 비디오 데이터의 장면 변화가 발생하는 경계를 검출하는 기술이다. 본 논문

에서는 에지 이미지를 이용한 장면전환 검출과 이를 위한 임계값 설정, 그리고 결과에서 중복된 이미지와 오검출 된 이미지를 

줄여줄 수 있는 구현에 대하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키워드: 장면전환(Scene change), 컷 검출(cut detection), 샷 경계(shot boundary)

I. 서 론

장면 전환 검출 기술은 비디오 데이터의 장면 변화가 발생하는 

경계를 검출하는 기술이다. 장면 전환 검출 방법은 비디오 데이터

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데이터의 분할, 색인, 검색, 요약, 브
라우징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금까지 장면전환 검출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진행 중이다[1]. 장면 전환은 크게 2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급진적인 장면전환이고 두 번째는 점

진적인 장면전환이다[4]. 급진적인 장면전환이란 이전프레임과 현

재 프레임 사이에 아무런 영상효과 없이 영상이 급진적으로 변하

는 것을 말한다(그림1). 장면 전환의 2가지 대분류중 하나인 급진

적인 장면전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 모두 뛰어난 검출 결

과를 보여준다. 현대의 영상에는 디졸브, 오버랩, 페이드인-아웃, 
와이프, 아이리스등 수많은 영상효과들이 적용되고 있다. 페이드

인 페이드아웃은 영상이 점점 검게 변하거나 혹은 검은 영상에서 

시작하여 점점 영상의 형태를 갖추어 나가는 효과를 말하며 디졸

브는 서로 다른 두 영상이 겹쳐 이전 영상의 밝기는 점점 어두워

지면서 이와 동시에 다음 영상의 밝기가 증가하면서 장면이 전환

되는 효과(그림 1)를 말하며 겹치기(overlapping)와는 다르다[2].
이러한 효과들이 적용된 점진적인 장면 전환 영상에 대한 장면 전

환 검출 결과는 뛰어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실험에 사용된 영상

은 디졸브 효과가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디졸브 효과

에는 약 4~10프레임 정도가 이용되며 단, 1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경우, 1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림 1. 장면 전환의 종류

(a) 급진적인 장면전환, (b) 디졸브, (c) 페이드아웃

  

II. 본 론   

장면전환의 검출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프레임의 특징을 추출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추출된 특성에 따라서 장면의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계값이 필요하다. 장면전환 검출 방법은 

화소 값,  히스토그램, 움직임, DC계수기반의 방법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방법들은 프레임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으며 

추출된 특성으로 장면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임계값을 통해 

장면전환을 검출하게 된다. Nagasaka와 Tanaka는 각 프레임의 전

체 화소값의 합의 절대값 차이(simple interframe difference)로 

프레임 특징을 추출하였고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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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Y는 프레임의 가로 세로사이즈이며, P(I, i, j)는 I번째 프레

임에서 좌표(i, j)의 밝기 값을 나타내며 이 때, 1 ≤ i ≤ X, 1 ≤ 

j ≤ Y이다. 화소값을 이용한 방법은 객체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히스토그램 기반의 방법은 영상 픽셀정보의 분포도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화소값을 이용한 방법의 단점을 어느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 
Tonomura와 Abe는 화소 밝기값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방법을 제

안하였고 아래의 식에 표현된다[5]. 이 방법외에도 HSV등 다른 

공간에서의 히스토그램을 적용한 방법, 블록단위를 이용한 방법등

도 있다.


  



      (2)

DC계수 기반의 방법은 대부분의 디지털 비디오가 8x8블록 단

위의 DCT코딩되어 있음에 기반하는 방법으로 각 블록은 하나의 

DC계수와 63개의 AC계수로 형성 되는데 DC성분은 블록의 평균 

픽셀값의 8배와 같으므로 각각의 프레임에서 DC성분을 취하면 

전체 데이터의 64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구현에 유리하다

고 한다[6][7].
장면과 장면사이에서는 색상, 히스토그램과 함께 에지의 특성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이 변화량은 급진적인 장면전환에서 두

드러지지만 점진적인 장면전환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본 논문에

서는 에지를 이용한 장면전환 검출 방법을 이용한다. 에지를 추출

해내는 알고리즘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John F. Canny
가 제안한 Canny 에지 알고리즘[8]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의미 없는 자료를 없애고 데이터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림 2.)에서 Canny 에지 알고리즘 적용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

(b)

그림 2. Canny 에지 적용 전과 후

(a)원 영상, (b)캐니에지영상

그림 3. 에지 총합의 차 그래프

입력영상에 Canny 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나온 출력영상은 

이진화 되어있는데 이 이진화 된 영상에서 에지에 해당하는 픽셀

의 총 합을 구할 수 있다. 현재 프레임의 에지 총합과 이전 프레임

의 에지 총합의 차이를 이용하여 장면전환을 검출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X
축은 순차적 차영상, Y축은 에지 총합의 차이 값이다.

III. 실험 및 결론

실험에 쓰인 영상은 뉴스영상으로 영상의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테스트 News 영상

항목 값

초당프레임 30fps

영상크기 640x360

재생시간 8min 24sec

용량 103,047KB

1프레임 디졸브 컷 92컷

10 프레임 디졸브 컷 11컷

구현은 C++와 OpenCV 2.0을 사용하였다. <표 1>의 1프레임 

디졸브 컷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프레임이 급진적으로 전환되는 듯

이 보이지만 그 사이에 1프레임의 디졸브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0프레임 디졸브 컷은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에 

총 8프레임의 디졸브가 적용된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장면 전환

의 에지 총합의 차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X, Y축은 (그림 3)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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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프레임 디졸브 컷

그림 5. 10프레임 디졸브 컷

Canny 에지를 이용한 알고리즘에서는 파라메터로써 2개의 값

이 필요한데 이 비율은 1:2, 1:3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임계값은 

3000이상 또는 -3000이하인 경우에 장면을 추출 하도록 임의 설

정하였다. 그에 따른 실험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News 영상을 이용한 실험결과

Canny 

에지 설정

1프레임 

디졸브

10프레임

디졸브
오검출 중복

100, 150 19/92 6/11 36 44

100, 50 10/92 4/11 44 53

Canny 에지를 100, 150으로 설정한 경우 1프레임 디졸브 92
개중 19개를 찾지 못하였고, 10프레임 디졸브 11개중 6개를 찾지 

못하였다. 오검출은 장면전환이 아닌 부분을 추출한 결과를 말한

다. 중복은 장면전환과 1프레임 디졸브를 구별하지 못하고 두 가

지 모두 장면으로 추출한 결과를 말한다. 1프레임 디졸브컷은 앞 

프레임과 디졸브 프레임, 뒤 프레임을 합하여 총 3프레임으로 구

성된다. 중복 추출된 결과에서는 이전 프레임을 제외한 차이값 변

화가 큰 디졸브 효과가 적용된 프레임과 뒤 프레임이 동시에 검출

된다. 이러한 문제는 추출된 결과 프레임의 간격이 1프레임 이하

일 때 장면전환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뒤 프레임을 선택하도록 하

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오검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상에서 살펴

본 결과 과거의 전쟁 동영상이나 시민제보 동영상들이었다. 이 동

영상들에는 다수의 잡음이 있고 프레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오

검출을 하게되며 한 장면에서 계속적인 오검출이 발생하였다. 이

는 추출된 장면과 장면사이의 프레임이 2프레임 이상 10프레임 

이하일 경우 이전 프레임을 선택하게 하여 오검출을 줄일 수 있으

며 <표 3>에서 이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News 영상을 이용한 실험결과2 

Canny 

에지 설정

1프레임 

디졸브

10프레임

디졸브
오검출 중복

100, 150 19/92 6/11 20 0

100, 50 10/92 4/11 21 0

위와 같은 설정으로 중복 검출된 영상을 제거하고 오검출을 줄

일 수 있었다. 또한 Canny 에지 알고리즘의 설정만으로도 89.13%
확률로 1프레임 디졸브 컷과 54.55%확률로 10프레임 디졸브 컷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오검출율은 19.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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