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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학수사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나 CCTV의 동영

상은 범죄에 대한 사건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물로 

활용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나 CCTV 장치는 제한된 

메모리에 용량이 큰 동영상 파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저장 장치 용량에 따라 특정 시점 혹은 메모리에 기

록된 일정 용량을 넘기면 자동으로 덮어쓰도록 설계

되어 있다. 물리적 충격, 혹은 화재로 인한 파손 등으

로 저장매체가 다양한 물리적인 손상을 받아 동영상

이 메모리에 불완전하게 저장되어 재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며, 사건 관련자가 사건은폐를 위해 임

의로 저장된 동영상을 지우기도 한다. 이때 동영상 

저장 장치에서 불완전하게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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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의 복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최근까지 연구된 동영상 복원 기법들로는 파일시

스템 기반 복원 기법[2], 파일 카빙 기법[3,4] 및 동영

상 프레임 기반 복원 기법[5,6] 등이 있다. 파일시스

템 기반 복원 기법[2]은 파일의 이름, 크기, 위치, 시

간에 대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메타정보를 활용

하여 파일을 복원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디렉터리 

엔트리나 MFT(Master File Table) 엔트리가 덮여 

쓰이지 않았다면 복원이 가능하지만 해당 엔트리 정

보가 손상되거나 데이터영역의 데이터가 덮어 써지

게 된다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 다른 복원 기법으로 파일 카빙 기법(File Carv-

ing)[3,4]이 있다. 파일 카빙은 저장매체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읽으면서 파일이 갖고 있는 고유한 

헤더(Header)와 푸터(Footer) 시그니처를 확인하여 

파일 하나하나를 복원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파일 시

그니처 복원 기법은 파일 단위로 복원하기 때문에 

파일의 데이터가 일부 덮어 써지거나 존재하지 않는

다면 파일복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일 전체 복

원이 아닌 동영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프레임을 

복원하는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을 인코딩할 때, 독립적으로 디코딩이 가능한 인트라

(intra) 프레임과 인접 인트라 프레임의 차이를 나타

내는 인터(inter) 프레임에 대한 특정 시그니처를 분

석하여 각각의 프레임을 한 장씩 복원하여 동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이 영상 프레임 복원 기법[5,6]이다.

특히, 최근 연구된 시간 정보를 활용한 영상 프레

임 복원 기법[6]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시간 정

보를 기록하는 특정 장치에 대해 프레임 헤더 앞부분

에 Hex 값으로 기록된 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동영상

을 복원한다. 그러나 시간 정보를 활용한 영상 프레

임 복원 기법은 시간 정보가 Hex 값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 프레임에

는 시간 정보를 프레임 상단부나 하단부에 표기 한다

는 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프레임에 표기된 시간 정

보를 광학적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

tion, OCR)을 통해 인식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시간 정보를 통해 프레임들을 재정렬하여 동영상을 

복원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 프레임에

는 시간 정보를 프레임 상단부나 하단부에 표기한다

는 점을 이용한다. 이렇게 프레임에 표기된 시간 정보

를 광학적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을 통해 인식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된 시간 

정보를 통해 프레임들을 재정렬하여 동영상을 복원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2. 기존 프레임 기반 동영상 복원 방법

일반적으로 동영상의 초당 프레임(Frames Per

Second, FPS)은 Fig. 1과 같이 키 프레임(Key

Frame)인 인트라 프레임과 인터 프레임으로 구성된

다. 인트라 프레임은 재생, 편집이 가능한 프레임으

로 해당 시간대 프레임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고, 인터 프레임은 앞의 프레임과 차이가 나

는 부분만 표현하는 프레임이다. 이때 인터 프레임의 

범위는 참조하고 있는 인트라 프레임부터 다음 FPS

의 인트라 프레임 전까지 인터 프레임의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모든 인터 프레임들의 집합이다. 이때 앞

에 기준이 되는 인트라 프레임의 정보를 참고하여 

인터 프레임을 디코딩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대용량

의 동영상을 압축하여 저장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Fig. 1. The configuration of the videos frames.



1643복원된 영상에 표기된 시간 정보에 의한 프레임 재정렬 기법

으로써 사용되고 있다[7,8]. 하지만 인트라 프레임이 

손상되면 해당 인트라를 참조하는 모든 인터 프레임

은 복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동

영상 프레임을 압축하는 코덱들은 동영상의 구성 정

보(Header Information)와 인트라, 인터 프레임에 대

한 시그니처를 표기하여 저장한다. 이 시그니처 정보

는 코덱 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이때 코덱 

별로 시그니처 정보를 분석하여 프레임 데이터 영역

을 추출하여 동영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프레임을 단일 이미지로 복원하고 해당 프레임 이미

지들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5,6].

Fig. 2는 기존 시간 정보를 활용한 프레인 기반 

동영상 복원 기법의 개념도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저장매체에서 비할당영역을 확인하고 추

출한다. 그리고 인트라 프레임에 대한 시그니처를 찾

고(Search Frame Signature) 해당 인트라 프레임의 

위치(Offset)와 크기(Length) 정보를 통해 인트라 프

레임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정보들을 프레임 정보 

파일에 기록한다. 그리고 인트라 프레임 앞에 Hex

값으로 저장된 시간 정보도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인트라 프레임들은 실제 동영상의 인트라 프레임인

지 검증(Verified Frames)한 뒤 검증된 프레임에 대

하여 프레임 정보 파일을 업데이트한다. 검증된 인트

라 프레임 데이터는 디코딩을 통해 이미지 형태로 

변환한다. 이렇게 복원된 인트라 프레임 군집들의 프

레임은 시간 순서에 맞게 정렬되어 있다. 하지만 각

각의 군집들의 시간 순서는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

모든 프레임들이 시간 순서에 맞지 않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들은 재정렬이 필

요한데, 이때 인트라 프레임과 함께 추출한 시간 정

보를 활용하여 인트라 프레임을 시간 순서대로 재정

렬하고, 프레임 정보파일도 마찬가지로 재정렬한다.

이때 인터 프레임 복원은 인트라 프레임 검증과 시간 

순서대로 재정렬된 프레임 정보 파일을 통해 인트라 

프레임과 인터 프레임의 범위를 확인하여 하나의 

FPS를 구성하는 프레임 데이터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프레임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고 변환된 

이미지들을 동영상으로 구성하여 복원한다. 그러나,

최근 생산된 블랙박스나 CCTV에서 인트라 프레임 

사이에 별도의 시간 정보를 삽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Hex 값이 인트라 

프레임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원된 이미지에 

대한 시퀀스를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3. 제안한 OCR을 통한 시간 정보를 활용한 프레

임 기반 동영상 복원 기법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비할당영역에서 인트라 프

레임의 시간 정보에 해당하는 Hex 값이 존재하지 않

을 때 복원된 동영상 인트라 프레임 상에 표기되어 

있는 시간 정보를 광학적 문자 인식(Optical Charac-

ter Recognition, OCR)을 통해 인식한 후 인트라 프

레임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동영상으로 복원하

는 기법을 제안한다. Fig. 3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

Fig. 2. Processing step of the conventional frame sig-

nature based video restoration technique. Fig. 3. Processing of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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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낸다. 제안한 기법은 

Fig. 2에서 설명한 기존 프레임 기반 동영상 복원 기

법 단계에서 인트라 프레임을 추출하고 검증하는 과

정까지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검증이 끝

난 인트라 프레임들은 디코딩을 통해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는데 이렇게 변환된 모든 이미지에는 동일한 

위치에 시간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Fig. 3의 점선 

박스와 같이 시간 정보 영역을 추출하여 OCR을 통

해 시간 정보를 인식한다. 이렇게 인식된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인트라 프레임과 프레임 정보 파일의 데이

터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한다. 이렇게 정렬된 프레임 

정보 파일을 통해 하나의 FPS를 구성하는 인트라 

프레임과 인터 프레임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복원

한다. 이렇게 복원된 이미지들을 동영상으로 변환하

여 시간 순서대로 재생되는 동영상으로 복원한다.

Fig. 4는 인트라 프레임의 시간 정보를 OCR을 통

해 인식하여 재정렬하는 자세한 과정을 보여준다. 먼

저, 비할당영역에서 인트라 프레임을 추출 및 검증한

다. 이렇게 검증된 프레임(Verified Frames)들은 Fig.

4의 #2 F 1 Frame decoding image와 같이 디코딩을 

통해 이미지 형태로 변환한다. 이렇게 디코딩된 인트

라 프레임 이미지의 하단부분에는 시간 정보가 표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차량용 블랙박

스의 동영상에 표기되는 시간 정보는 모두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영역을 사용자가 지정

하여 OCR의 입력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시간 정보 

영역만 잘라서 OCR의 입력으로 넣는 이유는 차량이 

움직이면서 촬영한 영상에는 다양한 문자들이 포함

되어 시간 정보가 아닌 다른 문자들도 존재하기 때문

에 OCR이 다른 문자들도 인식하여 시간 정보를 판

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잘라낸 이미지를 

OCR의 입력으로 사용하면 전체 이미지에 대해 문자

를 인식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 정보 영역을 지정해 주고 해당 영역의 

시간 정보를 OCR을 통해 인식하고, 이렇게 인식된 

시간 정보는 인트라 프레임과 프레임 정보 파일의 

데이터를 재정렬하는데 사용한다.

4. 실  험

4.1 실험환경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법에 적용된 OCR의 

성능 측정을 위해,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용 블랙박스 모델로 촬영된 영상에서 총 1,500장의 

프레임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이때 추출한 프레임들

의 시간 정보와 OCR을 통해 인식한 시간 정보 간의 

비교를 통해 OCR의 시간 정보 인식 성능을 평가한

다. 그리고 추출된 프레임의 시간 순서를 섞은 후에 

OCR이 인식한 시간 정보를 통해 재정렬 실험을 한

다.

실험에 사용된 이미지는 시간 정보를 표기하는 방

식, 문자 크기, 문자 폰트, 배경의 유무 등이 다른 이

미지를 사용했고, Fig. 5는 실험에 사용된 3가지 

Type에 대한 시간 정보 표기 방법을 보여준다. Fig.

5(a)는 검은색 배경에 흰색 문자로 시간 정보를 표기

하여 블랙박스가 촬영되고 있는 영상과 분리되어 있

는 Type의 영상이고, Fig. 5(b)와 Fig. 5(c)는 시간 

정보가 촬영되고 있는 영상과 겹쳐져서 표기되는 

Type의 영상이다. 이때 Fig. 5(b)의 경우 낮에 촬영

된 영상이고 Fig. 5(c)는 밤에 촬영된 영상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영상 복원에 적용된 OCR 엔

진은 각각  CRNN 기반 OCR, EasyOCR 및 Te-

sseractOCR을 사용하여 시간 정보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조합은 다음과 같다 

CRNN[10]의 경우 VGG16-LSTM의 조합으로 이루Fig. 4. OCR Processing of proposed method.



Table 1. Blackbox information used in the experiment.

no File name Model Format Codec
Size
W×H

FPS type

1 EVT_2019_03_11_08_20_24_F INAVI Z300 MPEG-4 AVC1 1920x1080 29.97 1

2 IRec0_20160306_144113 MD-200R MPEG-4 AVC1 640×480 29.512 1

3 MAN_2016_03_13_16_29_40_D INAVI V500 MPEG-4 AVC1 1280×720 30.067 1

4 moe1_0194_20160808_083057_P Winycam alpha MPEG-4 AVC1 1280×720 30.00 1

5 MOT_2020_07_16_15_30_55_R INAVI QXD300 MPEG-4 AVC1 1920×1080 14.985 1

6 EVT_2019_07_21_07_40_00_F INAVI V900 MPEG-4 AVC1 1280x720 29.97 1

7 REC_2016_07_20_14_26_54_F INAVI QXD950 MPEG-4 AVC1 1920×1080 30.00 1

8 20000311_214246_E1 E1 AVI AVC1 1920×1080 28.712 2

9 EVT_2016_04_27_21_06_33 INAVI MPEG-4 mp4v-20 720×480 12.421 2

10 MOVI3838 MOVI AVI MJPG 1920×1080 30.00 2

11 PMOT_2016_03_28_10_10_00_D PMOT AVI H264 1920×1080 14.98 2

12 12180032 - AVI MJPG 1280x720 30.00 3

13 20160219_083939_I2 Urive AVI AVC1 1920×1080 19.901 3

14 20160627_192529_DRV - MPEG-4 AVC1 1280x720 15.049 3

15 mdr_20160530_055526_I2 Urive MPEG-4 AVC1 1280x720 13.081 3

(a)

(b)

(c)

Fig. 5. The image types used to evaluate OCR performance. (a) Type-1, (b) Type-2, and (c) Type-3 tim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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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였고, EasyOCR[11]의 

경우 CRAFT-ResNet-LSTM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와 영어(en)의 문자집합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했

다. 그리고 Tesseract[12]는 단일 블록 문장 인식

(psm-6)과 레거시 엔진과 LSTM 기반 엔진(Legacy

+ LSTM engines)이 결합된 엔진(oem-3)을 사용하

여 시간 정보를 인식했다. 또한 3가지 OCR모두 특정 

문자만 인식하게 하는 문자 리스트를 ‘123456789.:/-’

로 설정하여 시간 정보를 표현하는 문자에 대해서만 

인식하여 출력하게 설정하여 실험했다.

4.2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영상 복원 기법의 성능 평

가는 OCR의 시간 정보 예측 정확도(Time Infor-

mation Prediction Accuracy)를 통해 확인했다. 시간 

예측 정확도는 전체 실험 데이터(: Time total

count)에 대해서 원래 시간 정보( : Orignal time)와 

해당 이미지를 OCR을 통해 예측된 시간( : Predic-

tion time)과 일치 여부를 통해 구해진다. 시간 정보 

예측 정확도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1)

위의 수식과 같이 시간 예측 정확도는 프레임에 

표기된 시간 정보의 모든 문자를 완벽하게 인식하는 

경우의 확률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에 표

기된 시간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프레임 정렬에 

성공한 정도, 즉 동영상 프레임 시퀀스의 복원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는 수

치로 사용했다.

Table 2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OCR들의 

Type에 따른 시간 정보에 문자인식을 통해 영상이 

재정렬되어 생성된 동영상의 복원율을 보여준다.

Type-1의 경우 시간 정보를 표기하는 문자와 배경

이 분리되어 있어 시간 정보가 표기된 부분에 노이즈

가 거의 없다. 이런 특징 때문에 3종류의 OCR은 평

균 93.2%의 높은 성능을 확인했다. Type-2의 경우 

문자와 배경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낮에 촬영된 영

상으로 시간 정보가 많은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평균 19.2%의 성능을 확

인했다. Type-3의 경우 문자가 배경과 분리되어 있

지 않지만 밤에 촬영된 영상으로 Type-1과 비슷한 

환경을 갖는 프레임이 많았고, 다양한 불빛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징으로 

평균 73.7%의 성능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CRNN

과 Tesseract의 성능이 EasyOCR보다 높은 것을 확

인했다.

Fig. 6은 실제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프레임을 추출하고, 추출된 프레임을 무작위로 섞은 

다음 OCR을 통해 시간 정보를 인식하여 프레임들을 

재정렬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Type-1의 경우 시

간 정보가 촬영되고 있는 영상과 분리되는 형태(검

은색 배경에 흰색 문자)로 표기되어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촬영된 영상의 주변 환경과 조도의 변화와 무관

하여 순간순간 변화하는 영상에 시간 정보 표기 영역

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Fig. 6(b)와 

같이 OCR이 높은 정확도로 시간 정보를 인식하여 

프레임을 정렬한 것을 보여준다.

Fig. 7은 Type-2에 대한 재정렬 실험 결과를 보여

준다. Type-2의 경우 시간 정보가 표기된 부분과 촬

영되는 영상과 영역이 겹쳐져서 표기가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시간 정보와 대비되는 색상으로 

촬영되는 경우 시간 정보 인식에 성공하여 정렬되었

지만 시간 정보와 비슷한 배경이 촬영된 시점에는 

인식에 실패하여 정렬이 되지 않았다. 특히 때문에 

시간 정보를 표기한 색상(흰색)과 비슷한 색상의 물

체가 시간 정보 위치에 촬영되거나 햇빛 때문에 흰색

으로 표기되는 시간 정보에 많은 노이즈를 발생시켜 

시간 정보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Type-2는 낮에 촬영된 영상으로 대체적으로 영상의 

조도가 높아 Fig. 7(b)와 같이 OCR이 시간 정보를 

인식에 실패하여 정렬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Fig. 8은 Type-3에 대한 재정렬 실험 결과를 보여

준다. Type-3의 경우 저녁시간대에 도심에서 촬영

된 영상으로 시간 정보가 표현된 부분에 차량의 헤드

라이트와 가로등의 불빛으로 인해 시간 정보에 노이

Table 2. Frame alignment performance by the recognized 

time information.

Frame recovery rate [%]
Avg.

CRNN EasyOCR Tesseract

Type-1 93.8 91.3 94.5 93.2

Type-2 19.4 15.5 22.7 19.2

Type-3 77.2 68.3 75.6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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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Type-3의 경우 밤에 촬영

된 영상으로 전체적인 영상의 조도가 낮기 때문에 

Type-1과 비슷한 형태로 시간 정보가 표현된 것 같

은 영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Fig. 8(b)와 같이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한 프레임은 정렬에 실

패한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OCR을 통해 시간 정

보를 인식하여 프레임을 정렬하는 방법은 기존의 프

레임 기반 복원 기법[5]에서 프레임 군들을 1:1비교

를 통해 재정렬하는 문제점과 Hex 시간 정보를 통한 

프레임 복원 기법[6]에서 Hex 시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Fig. 9은 비할당영역에서 추출된 인트라 프레임의 

디코딩된 이미지에 표기된 시간 정보를 인식하여 정

렬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실험에서 사용된 

이미지의 시간 정보 표기 방식은 Type-1이다. Fig.

9(a)는 인트라 프레임을 디코딩하여 이미지로 변환

한 것을 보여주고, 촬영된 시점에 따라 군집 번호(#1,

#2, #3, #4)를 붙인 것이다. Fig. 9(b)는 제안한 기법을 

(a)

(b)

Fig. 6. Frame alignment result by recognized Type-1 time information. (a) Unaligned frame groups and (b) Frame 

align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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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디코딩된 이미지의 시간 정보를 인식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렬된 것을 보여준다.

위 실험들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OCR을 통해 시간 정보를 인식하여 프레임을 정렬하

는 방법은 기존의 프레임 기반 복원 기법[5]에서 프

레임 군들을 1:1비교를 통해 재정렬하는 문제점과 

Hex 시간 정보를 통한 프레임 복원 기법[6]에서 Hex

시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정렬이 불가능하다

는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5.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동영상의 최소단위인 프레임 단위

로 복원할 때 영상 프레임에 표기된 시간 정보를 인

식하여 프레임을 정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제

안한 기법을 통한 복원에 대한 성능 평가는 문장 인

식 정확도를 통해 확인했다. Type-1과 Type-3은 

93.2%와 73.7%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Type-2는 

19.2% 낮은 성능을 확인했다. 또한 비할당영역에서 

복원한 프레임 군들의 시간 정보를 인식하여 정렬에 

(a)

(b)

Fig. 7. Frame alignment result by recognized Type-2 time information. (a) Unaligned frame groups and (b) Frame 

align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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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표기된 시

간 정보에 노이즈가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OCR의 

성능이 보장되어 기존에 제안되었던 기법들의 문제

점을 보안할 수 있는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제안한 기법은 Type-1의 전체 프레임과 Type-2

의 일부 프레임에서 존재하는 시간 정보에 대해서만 

OCR의 문자 인식 성능이 높았다. 이는 제안한 기법

에서 사용한 OCR들의 문자인식 프로세스가 배경과 

문자를 구별하기 위해 영상처리 기법들이 적용하는

데 최적의 영상처리 환경변수 값을 조절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오픈소스로

배포되는 딥러닝 기반 OCR의 경우 다양한 환경에 

존재하는 문자를 인식하는데 최적화 되어있지만 차

량용 블랙박스에 표기된 시간 정보를 인식하도록 학

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에 추후 연구로는 Type별로 배경과 문자를 구

분하기 위한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과 해당 영상처리 

기법의 환경변수 값에 대한 연구와 딥러닝 OCR을 

차량용 블랙박스에 표기된 시간 정보에 대해서만 인

식하는 네트워크 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

(a)

(b)

Fig. 8. Frame alignment result by recognized Type-3 time information. (a) Unaligned frame groups and (b) Frame 

align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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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 동영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시간 

정보 학습데이터 수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은 인위

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생성하여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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