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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는 단순 사물을 넘어서 사람의 감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합성곱 신경망을 통한 이미지의 감정 분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들을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이를의미있는결과로재생성하기는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본 연구에서는기존 연구를 개선시

켜 음악 데이터를 다층퍼셉트론모델을 통해 분류된이미지와결합한 동영상을 파이썬의 다양한라이브러리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특정분위기로 분류된 이미지들과 이에어울리는음악을매칭시켜 유의미한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자동

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1. 서론

최근 들어 머신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는 단순 사물을 넘어서,

사람의 감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에도 적용되고 있다.

Kim[1]의 연구에서는 머신러닝에감정 분류 기법을 결합한 모델을 사

용하여 영상의 감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다양한 기법 중에서도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활용한 이미지 분류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은 이

론의 적립과 유용한 성과[2]를 거두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도

적용되고있다. Cho 등[3]의 연구에서는심층 합성곱신경망을 활용하

여 영상의 분위기 분류를 진행했다. 음성과 이미지 등과 같은 댜앙한

정보를 다루는 멀티미디어들을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분석하고, 이를

의미있는결과로재생성하는것은매우복잡하고까다롭다. 기존 연구

[3]에서는 머신러닝기법을통해이미지의 분위기를 8가지로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음악 데이터와 결합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동

영상을 완전히 자동적으로구성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이를 보완

하고 개선하여 이미지와 음악을 하나의 동영상을 자동적으로 생성하

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분위기 모델 및 학습

모델에 사용된 머신러닝기법과개선된동영상 자동생성 기법을 소개

한다. 3 절에서는 결과 및 향후 연구를 소개한다.

2. 분위기 분류 모델 및 동영상 자동 생성 기법
1)

감사의 글 : 본 논문은 2019년도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2.1 분위기 모델

본 연구에서는 Cho 등[3]의 8 가지 분위기 분류 모델을 사용한다.

이는 인간의 감정을포괄하면서 실제로사람이느낄 수있는 분위기까

지고려한것이다. Fig. 1은 이에 해당되는분위기분류모델이다. 이웃

한 분위기들은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다는 점에서 색의

스펙트럼과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분포를 표현했다.

2.2 다층 퍼셉트론

이미지의 분위기 분류는 머신러닝의 심층 합성곱 모델을 사용했

다.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여러 개의 합성곱과 정류된 선형 유닛

(rectified linear unit; ReLU) 활성화 함수 그리고 덴스(dense)층이 반

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4]을

사용한다. 모델의손실과과적합을 줄이기 위해각각 소프트맥스-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softmax – cross entropy loss function)와 드롭

Fig. 1. Mood classification mode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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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dropout)을 사용하였다. 학습에 사용된 에포크(Epoch) 수와 배치

크기(Batch Size)는 각각 1,000, 64이다. Fig.2 는 다층 퍼셉트론의 내

부 구조 예시이다.

2.3 동영상 자동 생성

기존 연구에선 이미지와 음악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동기화 및

편집하여 동영상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각각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구

성으로되어있었다. 이는 음악과이미지가결합한동영상의완전한자

동 생성으로 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파이썬

(python)의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4], 필로우

(pillow), 파이게임(pygame)와 같은 이미지, 오디오 처리가 가능한 라

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OpenCV는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목적

으로 한 라이브러리로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라이브러리이다.

필로우는 PIL(python imaging library)과의 코드 호환성이 뛰어나고

이미지 처리를더욱쉽게할수 있는라이브러리이다. 파이게임은 GUI

기반의 다양한 동작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특히 동영상 제작에 있어서 페이드 인(fade-in), 페이드 아웃

(fade-out) 효과를 중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미지 출력과 음악 출력에

페이드 인 시간과 페이드 아웃 시간을 부여하여, 음악의 재생 볼륨이

이미지가 점차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모습에 비례하도록 재생하였다.

이를 통해 둘을 하나의 데이터처럼 만들고 다음 데이터와의 자연스러

운 연결을 통해 끊김 없는 동영상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Fig.3은 생

성한 실제이미지와음악이 결합되어재생되고있는 동영상에서 캡처

한 것이고 내부에서 이미지의 시간에 따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

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생성된 동영상은 이 링크2)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영상 제작에 사용된 32장의 일반적인 이미지

는 파이썬을 통한 웹크롤링(web crawling)[5] 방식을통해직접추출

했으며,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했던 데이터로부터 독립적이다.

3. 결과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를 통해 다층퍼셉트론으로 구성되는 심층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활용하여이미지를 8가지의분위기로분류하고이에맞는음악

2) https://youtu.be/u4cl-GkyiwA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효과가 포함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자동

으로 생성할수 있었다. 본 연구를통해기존연구보다더욱개선된자

동화 방식으로동영상을생성하는결과를 얻었다. 향후 연구에선, 실시

간으로 동영상의 분위기를 분석하여 음악을 부드럽게 결합해주는 연

구와 더욱 구체화 된 감정 분류를 통한 멀티미디어와의 융합을 보여

주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Fig.3 A capture of images in our generated video using fade-in and

fad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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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Example of a multilayer percep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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