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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인터액티브 스마트 TV 적용을위한 사운드트랙검색시스템을제안한다. 제안하는시스템은동영상을 오디

오와 비디오특징을 구분한 후, 각 오디오와 비디오 신호를 분석한다. 비디오 신호의 분석은 MPEG-2 비디오 인코더로부터

영상의 장면전환과 시작과 끝 위치를 검출하고, 오디오 신호의 분석은 AC-3 오디오 인코더로부터 오디오 특징을 추출한 후,

오디오 정보의비트 벡터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가 북마크를 하여 요청한 쿼리

와 비교를 통하여 오디오 특징정보가 유사한 부분의 장면을 검색하고, 검색된 장면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뉴스, 패널토론, 음악방송, 광고, 드라마 등 50개 TV 방송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정확성을

측정하였다.

1. 서론

사용자가 원하는 비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VOD: Video on

Demand) 는 IPTV를 성공으로 이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이다. VOD

시스템의 다운로딩과 스트리밍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가 원하는 다

양한종류의비디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TV 프로그램에서 시

청자가 원하는 부분을 다시 시청하길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 시청자가원하는비디오콘텐츠를 검색해서 찾아내는 기술의 개발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으로 비디오를 북마크 하는 기능은

비디오 세그먼트의 한 부분을 검색하는 기술과 TV프로그램에서시청

자의 흥미를 끄는 특정한 부분을 표시해두는 기술을 사용한다. 또한,

위와 같은 IPTV의 기능들은 다른 사용자들과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

게 해주고, 검색기록은 추후 검색을 위해서 저장된다.

비디오를 북마크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시스

템의 간단함, 검색의 정확도, 빠른 검색속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

액티브 스마트 TV에 적용을 위한 빠르고 정확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

을 제안한다. 제안된비디오 검색시스템은 고성능사운드트랙 식별시

스템과 함께 수행된다.

2. 전체적인 시스템구조

제안된 시스템의 목적은 시청자들이 쉽고 빠르게 북마크 된 비디

오 세그먼트를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안된 시스템은 비

디오 콘텐츠의 사운드트랙을 식별하는방법으로 구현된다. 그림1은 제

안된 시스템의 기본 개념도이다.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사용자가 북

마크한 비디오 세그먼트의 사운드트랙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그리고 오디오 특징 정보는 TV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비디오 구간을 검색하는데 사용된다. 제안하는 시스템에는 데이

터베이스 생성과 쿼리 식별 두가지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림 1. 제안된 시스템의 기본 개념도

그림2는 제안하는 검색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블록도는 크게 색인

화와 검색두가지단계로나눌수 있다. 색인화란,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의미하며 검색은 쿼리 식별을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되

는 영상의 검색을 의미한다. 제안한 시스템은입력된 비디오 스트림의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 데이터베이스 생성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제안한 시스템은 오디오와 비디오 특

징을 구분해서분석하는데, 모든 방송 비디오 콘텐츠의 비디오와오디

오 신호는 MPEG-2 비디오 인코더와 AC-3 오디오 인코더로 인코딩

되어오디오의특징정보와비디오영상의특징을추출한다. 추출된 오

디오특징 정보와찾아진비디오 영상의 특징정보가 데이터베이스서

버에 저장된다.

202



2011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학술대회

그림 2. 검색 시스템의 블록도

비디오 영상의 특징정보 추출은, MPEG-2 비디오 인코더로부터

RGB색상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장면전환시간과 키프레임이 결정된

다. RGB색상 공간에서 색의 히스토그램간의 차이를 장면전환을 검출

하는데 사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AC-3 오디오 인코더로부터 오디

오 특징 정보와 비트 벡터가 추출 된다. 비트벡터의 추출은

MDCT(Modified Discrete Cosine Transform)계수를 Logarithmic하

게 추출하여 LMDCT(Logarithmic MDCT)계수를 추출한다. 추출한

LMDCT계수를 Low pass filter에 통과시킨다. Low pass filter를 통

과한 LMDCT계수를 양자화하여 비트벡터를 추출한다. 양자화는 아

래 식(1)과 같다.

     
(1)

AMS(i)는 Low pass filter를 통과한 LMDCT계수이다.

나. 쿼리 식별과 검색

쿼리 식별에서 사용자에 의해 북마크 된 사운드트랙은 데이터베

이스의 쿼리를 요청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된 정보들과 비교

한다. 북마크 된사운드트랙과일치하는부분이 찾아지면, 해당하는영

상의 시작과 끝의 위치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검색된다.

그림 3 비디오검색의 순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비디오 콘텐츠를 시청할 때, 원하는

장면을 선택해서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그림2와

같이 북마크 된 오디오 세그먼트를 식별하기위해서 오디오 특징 정보

를 사용한다. 또한, 퀴리 식별은 북마크 된 쿼리 사운드트랙으로부터

오디오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북마크 된 특징 정보는 검색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된다. 전송된 오디오 특징정보와 유사한 구

간들이 검색결과로 결정되어, 검색결과 구간들에 대한 영상이 사용자

에게 보여진다.

3.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설명한시스템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뉴스, 공개

토론, 음악 방송, 광고와드라마를 포함하는 50개의 한국어방송 TV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북마크된 오디오의 검출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측

정된 실험 결과는 98.7%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액티브 스마트 TV 적용을 위한 사운드 트랙

검색시스템을 제안하였고,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TV

방송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이용해서 검색속도와 정확성을 측정

하였다. 향후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사운

드 트랙검색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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