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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OLA를 이용한 동영상 미세배속 재생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별 배속 선호도 분석 연구

김이길*

요 약 

빠르게 발전하는 IT환경 속에서 이제 동영상 콘텐츠는 TV를 통한 일방 시청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단말에서 볼 수 있는 VOD (Video on Demand)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 시청형태

의 변화는 디지털이란 특성 때문에 동영상의 재생 속도 또한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장점

을 사용자에게 제공 한다. 지루하고 따분한 동영상 콘텐츠는 빠르게 돌려보고 흥미 있는 장면은 느리게

천천히 볼 수 있는 동영상 미세배속 재생 기능은 오늘날 다양한 동영상 플레이어에서 제공되고 있다.

동영상 미세배속 재생 시 동영상 콘텐츠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시각정보 못지않게 음성정보

청취가 중요한데 정상속도 보다 빠르거나 느린 재생 시 발생하는 음성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음성미세

배속 기술들이 음성처리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중 WSOLA와 같은 우수한

음성미세배속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고 동영상 시청 시 이러한 기능 제공이 실제 얼마나 사용자 니즈

(needs)에 부합하는 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를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목적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생 배속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동영상 미세배속 기능

제공시 콘텐츠별 소비 목적에 맞게 재생 배속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키워드 : 멀티미디어 비디오 서비스, 동영상 배속재생 서비스, 콘텐츠 재생배속 선호도, WSOLA 

A Study about the Users's Preferred Playing Speeds on

Categorized Video Content using WSOLA method

I-Gil Kim*

Abstract

In a fast-paced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consumption of video content is changing

from one-way television viewing to VOD (Video on Demand) playing anywhere, anytime, on any

device. This video-watching trend gives additional importance to videos with fine-speed-control, in

addition to the strength of the digital video signal. Currently, many video players provide a

fine-speed-control function which can speed up the video to skip a boring part, or slow it down to

focus on an exciting scene. The audio information is just as important as the visu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speed-controlled video. Thus, a number of algorithms for

fine-speed-control video-playing technologie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 pitch distortion in the

audio-processing area.

In this study, well-known techniques for prosodic modification of speech signals, WSOLA

(Waveform-Similarity-Based Overlap-Add), have been applied to analyze users’ needs for

fine-speed-control video playing. By surveying the users’ preferred speeds on categorized video

content and analyzing th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that various fine-speed adjustments are

needed to accommodate users’ preferred video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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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음성의 재생속도를 빠르게 하면

남성의 목소리 톤(tone)이 여성처럼 가늘게 바뀌

고 반대로 속도를 느리게 하면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처럼 굵은 저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

게 되는데 이는 음성의 음높이(pitch)와 음색

(timbre)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이러한 음성의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

해서 목소리의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화자가

단지 말을 빨리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처럼 느끼

게 해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음성처리 분

야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시간축 변환(time-scale

modification : TSM)이라 불리는 이러한 음성

배속재생기술은 크게 주파수영역(frequency

domain)에서 음성을 처리하는 phase vocoder[1][2]

와 시간영역(time domain)에서 처리하는 중첩가산

법(OLA : Overlap and Add) 계열방식[3][4][5]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중 OLA계열의 음색 동기

중첩가산법(PSOLA:Pitch -Synchronous-based

Overlap-Add)과 파형유사도 기반 중첩가산법(WSOLA :

Waveform- Similarity-based Overlap-Add)등이 좋은성

능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PSOLA보다

WSOLA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음성배속처리 기술에 비해 그 복잡성이 낮고 왜

곡처리 성능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컴퓨팅 파워

가 낮은 모바일 단말에 구현하기 쉬울 뿐 아니

라 실시간성이 요구 되는 대부분의 동영상 서비

스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WSOLA

를 이용한 음악배속처리[6], 실시간 동영상의

오디오 배속처리[7], 안드로이드 단말에서의 성

능비교[8]등 WSOLA는 음성배속처리의 대표적

인 알고리즘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WSOLA를 이용한 동영상 미

세배속 서비스를 기술적 관점과 서비스 제공 관

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술적 관점

에서는 현재 배속서비스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WSOLA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 와 그 성능을 평

가를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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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되었을 때 사용자의 실제 선호배속을 조

사, 분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WSOLA기반 동영상

음성배속처리 구현

2.1 WSOLA 미세배속 구현원리

음성미세배속 시간축 변환 기술의 대표적인

예인 PSOLA, WSOLA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phase vocoder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계산 량으

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동영상 미세

배속 기능의 음성처리기술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중 PSOLA는 음성을 pitch기준으로 늘이고 줄

이는 방식으로 먼저 오디오 신호의 pitch를 찾아

내면 그 주변을 일정범위 크기의 윈도우로 지정

하고 주위 여러 개의 윈도우 안에서의 피크

(peak)점끼리 겹치도록 복사 하는 방식이다

[9][10]. 이 방식은 음질은 뛰어나나 윈도우를 탐

색하는 과정에서의 복잡도 증가로 인하여 실시

간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로 오프라인 환경에

서의 음성합성 시에 주로 이용된다. 따라서 동영

상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실시간 음성정보 처리

가 중요한 동영상 미세배속 재생 서비스의 경우

는 WSOLA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림 1) WSOLA 방법

(Figure 1) WSOLA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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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OLA방식은 시간축 상에서 중첩영역을 처

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PSOLA와 유사하

나 중첩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11][12]. PSOLA가 음높이인 pitch를 기준으로

유사구간을 찾는 반면 WSOLA는 일정범위의 오

디오 신호의 윈도우간의 유사도(correlation)가

높은 구간을 찾는 방식으로 중첩영역을 찾아낸

다. 일반적인 WSOLA 방식의 유사도 구간 검색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시간축 상의 일정 구간

즉 t-1에서 t+1 까지의 오디오 신호를 (그림 1)

의 (a)와 배속음성 스케일 α만큼 증가/축소 된

구간 즉 α(t-1)에서 α(t+1) 사이 구간의 오디오

신호 중에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구간 (그림 1)

의 (b)를 잘라내어서 재구성하면 (그림 1)의 (c)

처럼 배속에 맞게 스케일링 된 오디오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로 본 논문에서

동영상 선호배속 조사를 위하여 구현한 WSOLA

알고리즘은 음성신호의 반복 중첩되는 구간을

시간축 상에서 매끄럽게 늘리거나 줄여서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음성의 왜곡 없는 배속재생이

가능하다.

2.2 WSOLA 배속 음성처리 성능평가

WSOLA 음성배속처리 알고리즘의 성능 수준

은 배속 처리된 오디오 신호와 원 신호간의 파

형 유사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늠할 수 있는

데 이는 비교 대상인 두 오디오 신호간의 유사

성 정도를 나타내는 CDTW(Continuous

Dynamic Time Warping)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3][14].

(그림 2) DTW 와 CDTW

(Figure 2) DTW vs. CDTW

일반적으로 재생시간이 다른 두 개의 오디오

신호의 유사성 비교는 DTW(Dynamic Time

Warping)[15][16]을 이용하는데 (그림 2)의 (a)처

럼 두 개의 신호간의 모든 대응점 거리(all

pair-wise distance)의 합이 적을수록 두 신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TW의 경우 샘

플링이 있는 대응점에서만 거리를 구하기 때문

에 오디오와 같이 연속적인 신호의 경우는 (그

림 2)의 (b)처럼 시간축 상에서 균등한(uniform)

한 간격으로 인터폴레이션(interpolation)한 샘플

링 간격으로 먼저 만들어 주고 거리를 계산하는

CDTW가 더 좋은 파형 유사도 비교 성능을 보

여준다.

본 논문에 사용된 WSOLA의 성능측정을 위

해서 먼저 선호도 조사에 사용될 한 동영상의

오디오신호를 영상으로부터 분리한 후 WSOLA

를 이용하여 고배속(이 경우 1.2배속) 변속 처리

해보면 (그림 3)과 같이 고배속 처리된 signal 1

이 원래 오디오 신호인 signal 2에 비해 x좌표

시간축 상에서 좌우로 압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

상태에서 두 신호간의 유사도를 DTW 값을 구

하여 알 수 있으나 (그림 4)와 같이 signal 1과

signal 2를 시간축 상의 같은 길이로 워핑

(warping)하여 비교한 CDTW 값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림 3) DTW

(Figure 3) DTW

또한 이러한 파형유사도 측정과정에서

WSOLA에 의한 중첩가산 과정이 제대로 일어났

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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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으로 표기된 4개 지점은 배속 처리된

signal 1 이 WSOLA의 유사도 구간 계산에 의

한 중첩가산처리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오디오 신호를 시간축 상에서 자르고 이어

붙인 영역이 수평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이 경우 그래프 상에서는 신호가 연

속(continuous)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워핑

전의 오디오 신호에서 앞 뒤 주기의 유사성이

높은 구간이 시간축 상에서 매끄럽게 이어 붙여

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의 귀로 청취 할 때

는 pitch의 변화 없이 단지 화자가 빠르게 말하

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CDTW

(Figure 4) CDTW

이처럼 WSOLA에 의한 중첩가산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면 그 성능 수준은 정량적 지표인

CDTW를 분석해 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두 오디오 신호간의 파형 대응점의 거리의

합인 전체구간 CDTW의 축적 값이 0에 가까울

수록 그래프 상에서는 그 값이 사선형태

(diagonal)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1.2배속 변속처리 된 오디오의 경우

CDTW의 전체 축적 값은 17.8이고 이는 (그림

5)와 같이 그래프로 표시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원으로 표기된 지점에서

사선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부분적으로 이탈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림 4)에서와 같이 4개 지점에

서 발생된 WSOLA 중첩가산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래프 값이 검은색

음영지역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두 신호

의 파형의 유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본 논문의 미세배속 선호도 조사에서 사용된

WSOLA 알고리즘 구현 수준은 유사도 구간별

중첩가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형의

유사도 또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CDTW 

(그림 5) CDTW (17.8)

3. 콘텐츠별 미세배속 선호도 조사

3.1 미세배속 선호도 조사관련 선행조사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인터넷 VOD동영

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동영

상 미세배속 기능은 국내의 경우 2008년 LG의

IPTV를 시작으로 2009년에 KT IPTV에서도 동

영상 시청 시 음성미세배속 기능이 제공되기 시

작하였다. 현재 왜곡이 없는 음성으로 동영상 배

속 시청이 가능한 미세배속 재생은 IPTV,웹,모

바일 환경에서 VOD 동영상서비스의 중요한 부

가기능 중 하나로 서비스 되고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에서 실제 소비자의 원하는 배속 선호도

에 대한 조사는 국. 내외를 통틀어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왜곡이 없는 음성배속처리 기술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지만 음성만을

이용한 배속처리 서비스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되

어왔고 동영상 배속기능은 시청목적이 아닌 단

지 구간 탐색목적으로 오디오는 대부분 무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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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니즈 관련 선행조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

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긴 하지만

동영상 콘텐츠 재생 시 선호배속에 관한 설문조

사가 2009년 국내의 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업체

에 의해 실시된 적이 있었다[17]. 총 721명 참가

한 이 설문조사에서 <표 1>과 같이 36%의 가

장 많은 참가자가 1.2배속을 선호한다고 답하였

는데 이는 동영상 강의라는 특성상 정배속(1X)

재생보다는 단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빠르게 학

습할 수 있는 1.2배속(1.2X)을 선호한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이 결과만 가지고는 강의라는 콘텐

츠의 특성과 다른 분야의 동영상의 경우 일반

적인 사용자들의 재생배속 선호도를 쉽게 예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어학교육, 실기강좌 등 오늘날의 동영상 콘텐츠

는 각기 그 시청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른 시청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실제 미세배속서비스가 가능한 VOD 형태의

동영상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 종류별 선

호재생배속을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오늘날 다

양한 단말 환경에서의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 미

세배속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용자의 니

즈를 파악 해보고자 한다.

<표 1> 인터넷 강의 선호배속 조사결과

Preferred

Speed

Count of

Participants

% of

Total

1X 178 24.68

1.2X 260 36.06

1.4X 156 21.63

over 1.6X 127 17.61

<Table 1> Result for the Preferred Playing

Speed on an Online Lecture

3.2 배속 선호도 조사 방법 및 절차

이번 선호도 조사는 과거 인터넷업체에서 실

시되었던 선호배속조사[14]와는 그 조사 방법 및

대상을 달리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 설문조사가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선호배속에 대한 4지선다

형의 단답형 이였기에 손쉽게 많은 대상자를 통

한 설문을 할 수 있는 반면 실제 동영상 콘텐츠

장면의 내용과 무관한 개인의 단순 재생선호배

속에 대한 결과여서 실제 콘텐츠 특성에 따른

좀 더 정확한 선호배속을 알기에는 부족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 시에는 동영상 콘텐

츠를 같이 제공하였고 제공 동영상 콘텐츠를 특

성에 따라 분류하여 다양 배속재생에서의 선호

도를 조사하고 그 이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특성과 배속선호도의 관계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젊은 층을 중

심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18] 이번 선호도

조사에 사용된 동영상콘텐츠 분야는 현재 IPTV

와 모바일 단말에서 실제 VOD형태로 많이 소비

되고 있으며 그 시청목적이 각기 다르다고 판단

되는 콘텐츠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IPTV사용

자 143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한 결과

를 바탕으로 IPTV 콘텐츠 중 배속시청 서비스

를 이용할 것 같은 콘텐츠를 6개로 선별 분류하

였는데 그 동영상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의 드

라마, 게임 그리고 교육목적의 어학, 통기타강좌,

댄스강좌, 골프강좌 총 6개 분야이다. 그리고 각

테스트 동영상은 실제 IPTV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음성정보와

화면정보가 둘 다 필요한 장면만을 선택하였고

전체 3분 정도의 샘플 영상을 캡처한 후 (그림

5)와 같이 WSOLA 기술로 구현된 음성 왜곡이

없는 미세배속 재생기능의 동영상플레이어를 선

호배속을 조사하는데 사용하였다.

실제 설문 조사대상은 사전 동영상 카테고리

선별조사에 참여한 143명의 대상자 중 참가를

희망한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동영상 콘텐츠별

재생선호배속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참가자는 6

개 분야의 동영상 콘텐츠 각각에 대하여 가장

선호하는 배속과 2, 3순위의 선호배속 등 총 3개

의 선호 배속을 차례로 선택 할 수 있게 하여서

총 6개의 콘텐츠에 대하여 전체 18개의 선호배

속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선호

도 조사에 사용된 일부 콘텐츠가 상용이기 때문

에 누출방지를 위한 서약 등의 절차적인 문제와

플레이어와 콘텐츠 제공 등 방법상의 제약으로

실제 설문 모집단은 규모는 제한되어 상대적으

로 크지 않았지만 참가대상자를 실제 IPTV시청

자 중 배속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를 대상

으로 하였고 실험목적에 따라 분류된 다양한 동

영상 콘텐츠들에 대한 선호배속들과 그 이유를

피드백 받음으로써 과거 단순 단답형 배속 선호



296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2호 (2015. 4)

도 조사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하

였다.

(그림 5) WSOLA 적용 미세배속 재생기

(Figure 5) WSOLA implemented Video Player

3.3 선호도 조사 결과 및 분석

전반적인 선호도 조사 결과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면 전체 6종류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는 (그림 6)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데 이 그림에서 각 그래프는 6개 콘텐츠에 대한

1, 2, 3순위 선호배속의 총합을 나타낸다. 이 결

과만 보면 동영상 종류 특성과 상관없이 사용자

의 선호배속은 저배속과 고배속 양쪽으로 다양

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영상의 시청목적과

시청특성 별로 그 선호배속이 다름을 파악 할

수 있고 이제 그 결과를 콘텐츠별로 하나하나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빠른 미세배속을 선호 하는 콘텐츠의 경

우인데 (그림 7)과 같이 드라마와 게임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정배속(1순위)을 가장 선호했지만 이

에 못지않게 1.4배속(2순위) 또는 1.6배속(3순위)

까지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왜곡이 없

는 음성정보를 시각 정보와 더불어 제공한다면

VOD 사용자는 1.6배속 시청도 많이 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대부분의 IPTV 배

속시청 기능이 1.2배속까지만 미세배속 음성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좀 더 높은 미세배속에 대

한 니즈도 존재 하고 있음을 여기서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참여자들의 부가 의견에 따르면 드

라마는 놓친 회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를 따라

가기 위해 장면 장면의 의미 정보보다는 전체적

인 줄거리 파악을 위해 빠르게 보기를 원했고

게임의 경우도 전체적인 게임의 진행과 승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빠른 미세배속을 선호한

다고 하였다. 이는 다시보기라는 특성상 이런 종

류의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정배속보다 빠르게

보고자 하는 니즈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림 6) 선호배속 결과

(Figure 6) Results of Preferred Speed

(그림 7) 빠른 배속 선호

(Figure 7) Fast Speed Preferred

반면 느린 미세배속을 선호 하는 콘텐츠도 있

었는데 (그림 8)과 같이 통기타, 댄스, 골프강좌

와 같은 실기성 강좌 콘텐츠들은 상대적으로 느

린 미세배속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정배속(1순위)외에 0.6배속(2순위), 0.8배속(3순

위)과 같이 저배속을 선호한 참여자가 고배속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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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참여자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기타연주의

손가락 움직임, 댄스의 몸동작, 골프의 스윙동작

한 장면 한 장면을 천천히 보고 따라서 학습하

고자 하는 시청목적이 느린 미세배속 시청특성

으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8) 느린 배속 선호

(Figure 8) Slow Speed Preferred

(그림 9) 고/저배속 선호

(Figure 9) Fast and Slow Speed Preferred

그렇지만 같은 학습이라는 카테고리지만 어학

강좌 콘텐츠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였다. 실기성

위주의 콘텐츠와 달리 어학은 오디오 정보가 상

대적으로 중요한 콘텐츠이다.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배속(1순위)외에도 0.8배속(2순위)와

1.4배속(3순위)등 저배속과 고배속 양쪽에 대한

니즈 공존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동영상 콘텐

츠 전반에 대한 선호 배속이라기보다는 어학이

라는 특성상 특정 구간의 어려운 발음은 느린

배속으로 재생하면서 따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구간은 빠르게 속청하면서 자신의 리스닝 능력

을 높이고자 하는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더 다양한 미세배속 제공이 가장

필요한 콘텐츠라고 생각된다.

4. 결론

현재 음성의 왜곡 없이 저배속, 고배속 재생이

가능한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는 IPTV, 온라인

어학 사이트 등과 같이 많은 곳에서 VOD 동영

상 미세배속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이는 시간에 쫓기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

른 시청기능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에게는 천천히

따라 학습할 수 있게 느린 재생기능으로 도움

을 주기도 하는 등 오늘날 사용자에게 꼭 필요

한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성

이 지원되는 동영상 미세배속 서비스는 콘텐츠

의 특성과 상관없이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배속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WSOLA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음성의 왜곡이 없는 음성미세배속 방법을 다양

한 동영상에 적용하여 콘텐츠 종류별 사용자 선

호배속을 조사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 엔터테인

먼트는 빠른 미세배속을 실기강좌에서는 느린

미세배속을 선호하였고 어학 같이 오디오 정보

가 중요한 콘텐츠에서는 저/고배속의 좀 더 다

양한 미세배속을 사용자가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수용하여 사

업자들은 동영상 미세배속 서비스의 배속 선택

을 콘텐츠 특성에 맞게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한

다면 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높아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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