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AI로 이미지를 탐지
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이
와 같은 AI는 YOLO v5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 이때 AI의 학습에는 많은 양의 
관련 데이터 이미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관련 데이터를 구해 학습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AN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관련 데이터 이미지를 증식시키고, 증식시킨 데
이터 이미지를 AI의 학습에 사용하였을 때의 학습 
결과를 원본 이미지들로만 학습하였을 때의 학습
률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원본 이미지와 원
본 이미지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함께 학습시켜도 
학습이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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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존 연구

2.1 GAN (Gen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Genrative Adversarial Networks)[1]은 생성

자(Generator)와 식별자(Discriminator)로 구성되어 있
다. 생성자는 주어진 이미지를 학습한 후 원본 이
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후 생성한 이
미지를 식별자에게 전달하고 식별자는 이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인지 생성된 이미지인지 식별한다. 식
별한 이 값을 다시 생성자에게 전달하고 생성자는 
이 값을 바탕으로 더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식
별자는 새로운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식별해 
낸다. 이 과정을 경쟁 학습이라고 하며 GAN 알고
리즘을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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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형태가 가변적인 영상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관련 영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태가 가변적인 영상 중 화재 영상을 GAN 알고리즘을 통해 증식시키고 이 영상을 이용해 AI 학습을 
수행할 때의 검출률을 비교하여 GA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증식된 이미지가 학습 데이터에 적합한지 
분석하였다. 

ABSTRACT

A large amount of related images are required to detect images with variable shapes. Therefore, in this paper, fire i
mages among images with variable shapes are multiplied through GAN algorithms, and detection rates when AI learnin
g is performed using this image are compared to analyze whether the multiplied images are suitable for lear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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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GAN 알고리즘의 구조

2.2 YOLO: You Only Look Once
YOLO는 객체 탐지의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이

미지를 한번 보는 one-stage 탐지 방식을 이용해 객
체를 탐지하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 탐색 알고리즘
이다[2, 3, 4].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버전 중 Pytorc
h 기반의 YOLO v5를 사용하여 화재 탐지를 진행
하였다.

그림2. YOLO v5 모델 구조

2.3 Pytorch

그림3. Pytorch의 작업 흐름도

 
Pytorch는 Python을 위한 오픈소스 머신 러닝 라

이브러리로 GPU 사용이 가능하고 Tensorflow에 비
해 쉬운 난이도와 직관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특
징이다.

Ⅲ . GAN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이터 증식
 

본 논문에서 계획한 비교군의 이미지 수량은 표 

1과 같다. 비교군 A에서는 원본 이미지만을 포함
하고 B에서는 생성된 이미지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비교군 C와 비교군 D에서는 생성 이미
지와 원본 이미지를 함께 학습을 진행하고 비교군 
D에서는 원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를 바탕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모두 포함해 학습을 진행하였다.

비교군 A 원본 이미지 500장

비교군 B 생성된 이미지 500장

비교군 C 
원본 이미지 250장 

생성 이미지 250장

비교군 D
원본 이미지 500장

생성 이미지 500장

표 1. 비교군 이미지 수

Ⅳ. 실험 결과

본 연구가 진행된 환경은 표 2와 같다. 개발의 
특성상 GPU 접근이 쉬운 Anaconda을 선택하여 시
스템을 설계하였다. 또한 GAN 환경 설계를 위한 
Pytorch를 이용하여 GAN을 작성 및 분석하여 이미
지를 생성하였다. 

개발 모델
Pytorch_GAN,
YOLO v5

개발 언어 Python

GPU RTX3080

데이터 수 원본데이터 500장

개발 환경 Anaconda

표 2. 실험 환경

각 비교군별로 이미지를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지의 인식률을 테스트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4. 비교군 A,B,C,D에 따른 인식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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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의 인식률을 비교하였을 때 비교군 A와 C
의 인식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비교군 B의 
경우가 조금 낮게 측정되었다. 비교군 D는 앞의 
세경우보다 높은 인식률이 측정되었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성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들
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고 이때의 인식률을 
비교하였다. 비교군 A와 C의 경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비교군 B의 경우를 보
면 앞의 비교군 A와 C의 경우보다 인식률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생성된 이미지를 단독
으로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원본 이
미지만을 이용하거나 원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비교군 D의 인식
률을 본다면 앞의 세 가지 경우보다 인식률이 높
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생성
된 이미지일지라도 원본 이미지와 함께 사용하여 
학습되는 데이터의 양을 늘린다면 충분히 유의미
한 인식률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GAN
을 이용하여 생성된 비슷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
를 함께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다면 더 많은 이
미지를 학습할 수 있어 인식률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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