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05-30-6C-06 한국통신학회논문지 '05-6 Vol.30 No.6C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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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잡음이 존재하는 송 선로를 통해 송된 상의 손실 블록에 해 방향성 복구 방법을 제안한다. 

손실된 DCT 계수나 화소값들은 손실된 블록 주 의 마주보는 블록 간 DC값 차이(DDC:Difference of DC)와 

AC계수의 유사성(SAC: Similarity of AC)으로 구성된 방향성 척도에 의해 응 으로 선택되어진 이웃 블록들을 

이용해서 선형 보간법으로 복구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향성 복구 방법은 고정된 이웃 블록을 이용하지 않

고 국부 상 내의 방향성 정보에 따라 응 으로 변하는 이웃 블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에지 성분이나 

텍스쳐 역에 해서 효과 이다. 본 논문에서는 DDC와 SAC로 구성된 새로운 방향성 척도(CDS: Combination 

of DDC and SAC)를 구하고 그 방향성 척도를 통해 국부 역의 특성에 따라 손실된 블록을 복구하기 한 블

록들을 선택한다. 모의실험에서 제안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평균 으로 약 0.6dB의 PSNR 개선을 보 다.

Key Words：block recovery, difference of DC, similarity of AC, directional interpolation.

ABSTRACT

In this paper, a directional reconstruction of lost block in image over noisy channel is presented. DCT 

coefficients or pixel values in the lost blocks are recovered by using the linear interpolation with available 

neighboring blocks that are adaptively selected by the directional measure that are composed of the DDC 

(Difference of DC opposite blocks)and SAC(Similarity of AC opposite blocks) between opposite blocks around 

lost blocks. The proposed directional recovery method is effective for the strong edge and texture regions 

because we do not make use of the fixed 4-neighboring blocks but exploit the varying neighboring blocks 

adaptively by the directional information in the local image.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novel directional 

measure(CDS: Combination of DDC and SAC) composed of the DDC and the SAC and select the usable block 

to recover the lost block with the directional measure. The proposed method shows about 0.6dB PSNR  

improvement in averag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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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많은 정보량을 가지는 디지털 데이터는 송의 

용이성을 해 일반 으로 블록 변환 기반의 JPEG, 

MPEG 등과 같은 압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

나 블록 기반의 압축 상은 에러가 존재하는 송

선로를 통해 송될 경우 상하지 못한 블록 손실

이 발생할 수 있다. 압축된 상 신호는 송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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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패킷이나 블록의 손실이 

발생하면 복호화 과정에서 정확한 상 복원을 할 

수 없게 된다. 패킷이나 블록 손실에 의한 한 블록

의 비트 스트림은 연속해서 다음 블록까지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들이 수행되고 있다. 순방향 에러 정정 기법

(Foreword Error Correction)은 비트의 양을 증가시

키며, 정정 역을 벗어난 에러의 경우 오히려 에러

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 이 있다. ARQ(Automatic 

Repeat Request)는 단방향의 비디오나 상 송의 

경우에 버퍼링 기법 등을 용하여 시간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상회의와 같은 양방향 실

시간 통신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큰 지

연을 래하게 되어 원활한 양방향 통신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이 가지는 정보의 복성과 

연속성 등을 이용하여 수신 측에서 부가 인 정보 

없이 후처리를 이용하여 손실 블록을 복구하는 방

법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시간 역에서의 복구 방법은 상에서 존재하는 

시간  복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이  임

의 정보를 이용해서 상 내 손실 정보를 복구하거

나 움직임 벡터를 복구를 한다. 움직임 벡터가 손실

되었을 경우 공간  혹은 시간 으로 인 한 블록

들로부터 움직임 벡터를 추정하고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움직임 보상된 측  보간 기

법을 통해 손상된 블록의 에러 은닉하는 방법[1]과, 

4-이웃 인  블록의 움직임 벡터를 이용하여 움직임

을 보상하고 가장자리 정합 기 에 의해 최소의 오

차를 가지는 블록을 이용해서 움직임 보상하는 가

장자리 정합기  기법[2]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

법들은 동 상에서만 용 가능하고 복잡하게 움직

이는 상에서는 좋은 복구 성능을 가지지 못하는 

단 이 있다.

  공간 역에서의 손실 블록 복구 방법은 공간

으로 인 한 4개 는 8개의 이웃하는 화소간의 밝

기 값이 유사하는 에 근거한다. 상 신호의 평활

화 척도가 최 가 되도록 손상된 블록을 복구하는 

방법들[3-5]과 블록 집합에 투 (POCS) 방법을 이

용한 블록 복구[6], 퍼지 이론을 이용해서 손실된 

블록을 복구하는 방법[7], 손실 블록의 경계에 존재

하는 화소 값들의 선형 조합으로 손실 블록을 복구

하는 방법[8, 9]등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공간 역

에서의 복구는 주 으로나 객 으로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계산량이 많기 때

문에 실시간 구 이 어렵다는 단 이 있다. 

  주 수 역에서의 블록 복구는 인 하는 화소 

정보를 이용해서 DCT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10, 

11]과 인 하는 DCT 블록내의 동일한 치에서의 

계수 값을 선형 보간 방법에 의해 복구하는 방법

[12] 등이 있다. 인 하는 DCT 계수 블록 내에서 

동일한 치에 있는 계수들의 선형 조합으로 손실

된 계수 블록을 복구는 방법은 비교  상 성이 높

은 DC 값들과 주  계수 성분들의 복구에 효과

이다. 그러나 한 주  계수  고주  계수

들의 추정은 공간 역으로의 변환 후 화질의 하 

 에지 역에서 번짐 상 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공간 역 는 주 수 역의 블록의 복구 방법

에서 에지의 방향성을 추정하는 것은 손실 은닉에

서 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방향성을 가지는 여러 

복구 방법들은 고정된 4-이웃 블록이나 8-이웃 블록

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에지의 방향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블록을 제한하게 된다. 공간 역의 경우 

“Sobel edge detector”를 이용해서 이웃블록의 강한 

에지의 방향이나 방향성 정보를 추정한 후에 복구

하는 방법[6]이 있으나 이 경우 방향을 찾는데 계산

량이 많이 증가하게 된다. 주 수 역에서도 이웃 

블록내의 방향성을 찾기 해 DCT 기 함수의 에

지 비를 이용하는 방법[13]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

웃 하는 8개의 블록 각각의 에지 방향을 찾기 해 

많은 계산 이 필요로 하고 한 복구를 한 많은 

제약조건이 따른다. 

  본 논문은 DCT 역에서 마주보는 블록의 DC 

값의 차이와 AC 계수간의 유사성으로 구성된 방향

성 척도를 구하고 선형 보간법이나 기존의 복구방

법으로 손실블록을 복구 시 고정된 이웃 블록간의 

선형 보간 방법이 아닌 그 척도에 의해 응 으로 

선택된 블록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주

수 역과 공간 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손실블록

을 복구하는 간단한 선형 보간법에 해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손실 블록의 주 의 방향성 정보를 찾

기 해  DC값 차이와 AC계수의 유사성으로 구성

된 새로운 방향성 척도를 만들고, 그 방향성 척도에 

의해 선택된 블록들을 국부 역의 특징에 따라 2개 

는 4개의 블록을 이용해서 복구하는 방법을 기술한

다. IV장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향성 척도

를 이용한 기존의 손실블록 복구 방법에 용, 개선

에 하여 객   주 인 비교 분석을 수행 한

다. V장에서 결론  앞으로의 과제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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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일한 기  함수를 가지는 계수들의 선형 조합에 
의한 손실블록 복구

Ⅱ. 공간  주 수 역에서의 선형 보간을 통한 

블록 복구

  손실 블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이웃 블록들

은 DCT 변환을 수행한 후의 동일한 기 함수를 가

지는 계수들에 해서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따

라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CT 역에서의 

손실 블록은 이웃하는 블록내의 동일한 기 함수를 

가지는 계수들과 특정한 가 치를 사용하여 선형 보

간을 통해 복구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선형 복구 

방법은 공간 역에서도 동일하게 용할 수 있다.

  DCT를 이용한 변환은 다음과 같은 행렬 변환 형

태로 나타낼 수 있다.

                    ⋅  (1)

여기서    는 × 로 구성된 벡터들이다. 는 

 × 로 구성된 실수이고 직교하는 변환 행렬이

다. 는 공간 역의 화소값들로 구성되고 는 

에 한 변환된 계수들로 구성된다. 손실된 블록은 

손실되지 않은 개의 이웃 블록으로부터 복구된다

고 가정한다. 

  공간 역에서 손실된 블록이 이웃하는 블록들의 

같은 치에 있는 화소값들의 선형 조합으로 복구

되어지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2)

여기서 은 복구된 화소 벡터이고 는 이웃하는 

8개의 화소 벡터들이다. 는 스칼라 가 치들이다. 

같은 방식으로 손실된 블록을 DCT 역에서 계수

들의 선형 조합으로 복구할 수 있다. 즉, 

                  
  



  (3)

여기서 은 복구된 DCT 계수이고 들은 이웃하

는 계수 블록내의 계수들이다. 들은 스칼라 가

치를 나타낸다. 식 (1)의 조건을 식 (3)에 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

만약   라 두면,

                  ⋅  (5)

식 (5)에서   이면 DCT 역에서의 선형 조

합을 이용한 복구 결과는 공간 역에서의 복구 결

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다.  복구 방법을 기

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향성 척도의 

효과를 보여  것이다. 

Ⅲ. DC값 차이와 AC계수의 유사성을 이용한 

블록 복구

  공간 역이나 주 수 역에서 에지의 정확한 방

향의 추정은 손실 블록을 복구를 해 매우 요한 

요소이다. 공간 역에서는 차분 방정식 등을 이용

해서 에지 방향을 찾는 방법이 제안되었고[5], 주

수 역에서는 기  함수의 방향성 특징을 고려한 

계수들의 에 지 비로 방향을 찾는 방법이 제안되

었다[14]. 공간 역에서의 에지 검출 방법은 컨벌

루션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계산량을 요구한다. 마

찬가지로 주 수 역에서의 방향성을 찾는 방법도 

각각 계수 블록에 한 에 지 비를 구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 량과 그 이외의 다양한 조건이 필요함으

로 다소 복잡하다.

  본 논문에서는 DCT 역에서 손실블록 주 의 

에지의 방향을 찾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즉, 

이웃 역의 방향성 정보를 구하는 것이므로 공간

역에서 용 할 때 역변환 후 주 수 역에서 찾은 

손실블록 주 의 방향성 정보는 변하지 않으므로 

공간 역 복구 시에도 사용가능하다. 본 논문의 방

법은 상내의 국부 역의 DC 값이 격히 변하

지 않고 에지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다

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3.1 DDC(Difference of DC)

  그림 2와 같이 손실된 블록을 복구하기 해 사

용되어지는 체 블록의 집합을 라고 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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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손실 블록 주 의 4개의 방향을 가지는 8개의 이웃 
블록들.

                  (6)

여기서 ⋯은 DCT 블록을 나타낸다. 손실 

블록을 심으로 마주보는 블록들    , 

  ,   ,  는 에지 방향이 그 블

록을 통과할 때 매우 유사한 DC값을  가진다. 즉, 

손실 블록을 통과하는 에지를 포함한 마주보는 블

록의 DC 값의 차이는 이웃 역에서 남아있는 3개 

방향의 마주보는 블록들의 DC 값의 차이보다 작다. 

따라서 주기 인 반복 상의 방향이나 에지의 방향

을 고려한 복구를 할 때, DC값의 차이는 손실 블록 

복구에 사용될 블록을 결정하는 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각각의 마주보는 블록의 DC 값의 차이들은 다음

과 같이 정의되어 진다.

    

  




    

  




    

  




    

  




(7)

 여기서        는 DCT 계수 블록인 

 ×  의 DC 값이다. 마주보는 4개의 방향에 

해 구해진 값들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8)

여기서 과 는 각각 구해진   

값들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나타낸다. 만약 

  의 값이 가장 작으면 에지 방향은 수

평이고, 반면에   의 값이 가장 작으면 

에지의 방향은 수직이라고 간주한다.

3.2 SAC(Similarity of AC)

  마주보는 블록 간에 에지가 통과하면 DCT의 기

 함수 계수들은 통과하지 않은 블록들의 계수들

보다 더 유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수직에지나 

수평에지, 각선 에지의 경우 각각의 에지 특성에 

따라 DCT 기 함수의 특성이 달라지고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그 계수 값들은 달라진다. 따라서 동일

한 기  함수간의 유사도(Similarity)는 에지가 통과

하지 않은 블록들의 계수 간 유사도보다 클 것이다. 

따라서 손실블록 주 의 방향성 정보를 구할 때, 

SAC는 에지의 방향을 찾는 요한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마주보는 블록의 AC 계수 유사도는 다음

가 같이 정의되어진다. 

   
  


 





   
  


 





   
  


 





   
  


 





(9)

여기서    

  는 각각 블록내의 계수간의 내

을 나타내고  

   는 각 블록 내 계수들의 

크기(Norm)의 곱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범 는 다

음과 같다.

           ≦     ≦   (10)

3.3 CDS(Combination of DDC and SAC)

  새로운 방향성 척도인 CDS는 다음과 같이 밝기 

정보인 DDC와 블록내의 변함의 정도인 SAC로 구

성되어있다.

        






 
   



    






     


(11)

여기서          는 손실블록 주 의 

마주보는 블록들이고    는 그 마주보

는 블록간의 DC 차이를 의미하고    

는 마주보는 블록간의 AC 계수들의 유사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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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블록 손실률이 약 24%인 상들의 DDC값들 분포 (a)Lena (b)Baboon

한다. 는 손실 블록 주 의 블록 간 에지의 방향

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DDC와 SAC의 비 을 정

하는 값이다. 를 들어  가 1이면 DDC에 의해 

에지의 방향이 결정되고 0이면 SAC에 의해 에지의 

방향이 결정된다. 는 구해진 DDC 값을 정규화 시

켜주는 값이다.

  DDC는 이웃하는 블록간의 평균밝기를 이용해서 

손실블록을 통과하는 에지의 방향 추정한다. DDC

만 이용해서 복구를 해도 방향성 추정에 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만, 블록내의 다양한 에지나 

상들의 변화를 특징을 반 하는 것이 어렵고, SAC

의 경우 기 함수를 분석함으로써 방향성 정보는 

알 수 있지만 밝기 값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한 

잘못된 방향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식 (11)에서 는 손실 블록 주 의 마주보는 블

록들의 에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DDC와 SAC의 

비 을 정하는 값이고 는 구해진 DDC 값을 정규

화 시켜주는 값이다. 따라서  값은 손실블록 주

의 블록에서 구해진 4개의 DDC 값들  가장 큰 

값을 이용해서 정규화할 수 있다. 즉,   

라 두면 식 (11)의 첫째항은 0~1사이의 값을 가진

다. 그러나 이러한 정규화 방법은 DDC 값이 유니

폼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할 경우 타당하다. 그림 3

은 블록 손실률이 24%일 때 실제 상에 한 

DDC의 분포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손실블록 주

의 이웃블록 간 DDC 값 분포를 보면 그 값의 분

포가 지수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로 정규화하는 것은 DDC 값의 분포를 

고려하지 못한 정규화이기 때문에 올바른 라메터

로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각 상에 해서 손실블록 주

의 DDC 값들의 통계  특성을 이용하여 정규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C 값들의 분포가 지수 형태를 가진다면 

DDC의 분포를 다면 다음과 같이 지수 분포로 나타

낼 수 있다.

              



  ≥ 
   

 (12)

여기서 는 손실블록 주 의 마주하는 블록간의 

DDC값들이고, 는 지수 함수의 분포를 결정하는 

라메타고 지수 분포의 평균    표 편차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3)

본 논문에서는 지수 분포의 평균과 표 편차를 이

용하여 정규화 라메터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4)

여기서 는 상에 따라 을 조 할 수 있는 상수

이다. 식 (14)는 DDC의 값이 확률 으로   

값 내에 분포한다고 가정하고 정규화 라메터 를 

결정한 것이다. 만약 DDC의 값이 지수 분포의 꼬

리 부분에 존재하는 큰 값이라면,     

 로 두어 첫 번째 항의 향을 없앨 수 있다. 

사실 이 때의 DDC 값은 아주 큰 값이기 때문에 

DC 값의 차이로 방향성을 별하기 어렵고 한 

확률 으로 아주 작게 존재한다. 

  앞서 언 했듯이 는 손실 블록 주 의 마주보

는 블록들의 에지의 방향을 결정할 때 DDC와 

SAC의 비 을 정하는 값이다. 본 논문에서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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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고정된 에 한 값에 따른 PSNR 결과(BLR=24%). (a)“Lena” (b)“Couple”

을 구하기 하여 고정된  값에 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값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4는 “Lena”와“Couple” 상을 이용하여 CDS

에서의 고정된  값에 한 의 효과를 보여 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은 값이 0.5 

부근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가 0.5에 가까울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

는 것은 DDC와 SAC의 특징을 동일한 비로써 사

용하기 때문에 상의 밝기 정보와 변함의 정도를 

모두 일정한 비로 사용할 수 있고 상의 특성에 

상 없이 변수 를 상수인 0.5로 둠으로써 보다 정

량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4 CDS 이용한 복구

  를 손실 블록을 복구하기 해 사용되어지는 이

웃 블록들의 집합이라 두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5)

상의 국부 인 특징 때문에, 만약 복구하기 해 

2개 혹은 그 이상의 블록을 사용한다면 의 카디날

리티는 즉, 는 2,4,6,8 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의 특징에 따라 가 오직 2개 는 응 으로 2

개 혹은 4개가 되는 손실블록 복구방법을 제안한다. 

3.4.1 2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 

  CDS에 따른 2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는 최 값

을 가지는 CDS에 의해 결정된 2개의 블록이 손실 

블록을 복구하기 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특징

을 블록내의 동일한 치에 있는 계수간의 선형 보

간에 의한 복구방법에 용해 본다. 응 으로 선

택된 블록을 이용한 선형 결합 복구 방법을 수식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15)

여기서        은 이웃하는 블록 내에

서 번째에 치한 DCT 계수를 나타내고,  은 

번째 치에서 복구된 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

 CDS 값을 가지는 인덱스 집합을  ⊆   

  로 나타낸다. 

  기하학  거리로써 나타내어지는 각각 블록들의 

가 치 값은         이고   

     로 결정된다. 응 으로 선택진 2

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 방법은 를 들어 최소 

DDC 값이   에서 얻어지면     

이 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16)

3.4.2 2개 는 4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 

  CDS에 의해 결정된 2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에지 역뿐만 아니라 평활 

역이나 주기 인 고주  역에서 보다 나은 복

구 성능을 해 에지 이외의 역에서는 4개의 블

록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손실 블록 주 의 

각각 마주보는 블록의 CDS 값은 아래와 같이 그 

값의 크기에 따라 나열될 수 있다. 

       ≤  ≤  ≤   (17)

식 (17)에서 은 CDS값이 가장 큰 값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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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방법 [3]에 용된 제안된 에 한 값에 따른 PSNR 결과(BLR=24%). (a)“”Lena” (b)“Couple”

(a) (b)

그림 6. 방법 [9]에 용된 제안된 에 한 값에 따른 PSNR 결과(BLR=24%). (a)“Lena” (b)“Couple”

미하고       는 CDS값이 큰 순서 로 

나열된 것이다. 를 과 의 유사성

을 나타내는 이진 지시기(binary indicator)라 두면,

    




    ≤ 
 

 (18)

여기서 는 문턱 값이다. 식 (18)에 따라 복구를 

한 사용가능한 블록의 인덱스 집합은 정해진다. 즉, 

             



    
    

 (19)

에지 역에서는 두 개의 블록으로 복구를 수행하

고 에지가 아닌 역에서는 의 값과 

의 값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문턱 값

 보다 작으면 평활 역이나 주기  공간 고주  

역이라 단하고 4개의 블록을 이용해서 복구한다. 

Ⅳ. 모의실험  결과

  제안된 손실 블록 복구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압축되지 않은 다양한 상을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DS는 이 에 제안된 고정된 이

웃블록을 이용한 방법들[3, 9]에 해서 용가능하

다. 그림 5는 CDS에 의해 구해진 2개의 블록을 이

에 제안된 복구방법 [3]에 용한 결과이다. [3]에 

용하기 해       로 두었다. 그림 

6은 이 에 제안된 복구방법[9]에 용한 결과이다. 

이 방법에 용하기 해       로 두

었다. 그림 5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향성 척

도인 CDS를 용시키는 블록 복구 방법에 따라 

체 인 PSNR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알고리즘 용상수인 를 변화시켜 가 0.5 근

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은 2개 혹은 4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방

법에서 임의의 임계 값   의한 PSNR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임계 값이 클 경우 사용되는 블록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체 인 PSNR은 좋아지지만 

에지 역에서의 복구특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임계 

값이 무 작을 경우에는 복구에 사용되는 블록의 

개수가 고  잘못된 방향 추정으로 인한 PSNR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단 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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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임의의 문턱 값에 따른 2개 혹은 4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 방법들의 PSNR. (a)“Lena” (b)“Couple”

  

                           (a)                            (b)                          (c)

                           (d)                            (e)                          (f)

그림 8. 이  방법들과 제안된 방법들의 “Lena” 상에서의 주  화질 비교 (a)손실 블록 상 (b) [12] 방법 (c) [3] 방법 (d) 
[9] 방법(e)CDS+[3] (f)CDS+[9]

한 임계 값의 사용이 요하다. 주어진 상의 특징

에 따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임계 값은 다르

지만 체 인 특징으로 볼 때 0.5~0.7사이에서 좋

은 결과를 가진다.

  그림 8은 다양한 복구방법에 따른 복구 상들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CDS를 이용한 2개 혹은 4개의 

블록을 이용한 복구방법의 주  화질을 비교한 

것이다. (a)는 약 24%의 블록손실률(BLR)을 가진 

상이고 (b)는 [12]방법을 이용해서 복구된 상이

다 에지 역 등에서 상당한 블록화된 블러링 효과

가 발생한다. (c)는 [3]방법을 이용해서 복구된 상

이다. 좋은 복구성능을 가지지만 각선 에지들에서 

복구성능이 좋지 못하다. (d)는 [9]를 이용해서 복구

된 상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각선 

에지나 강한 에지 역 등에서 상의 열화가 발생

하 다. (e)와 (f)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를 이용해서 기존의 복구 방

법들에 해 용한 결과이다. 그림 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에지 역에서의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분의 상에 해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Barbara” 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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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9]
CDS+Simple 

Interpolation
CDS+[3] CDS+[9]

Lena 26.96dB 30.48dB 32.07dB 28.76dB 30.85dB 33.34dB

Barbara 25.29dB 27.92dB 27.87dB 26.08dB 27.91dB 27.93dB

Peppers 26.24dB 30.88dB 32.72dB 27.51dB 30.76dB 33.26dB

Man 26.62dB 28.95dB 30.73dB 27.24dB 29.00dB 30.97dB

Elaine 28.10dB 31.39dB 33.53dB 29.44dB 31.79dB 34.21dB

Couple 26.65dB 28.15dB 29.42dB 26.82dB 28.59dB 30.14dB

표 1. 기존의 복구 방법들과 CDS 용해서 개선된 방법과의 객  결과 비교. 

“Peppers” 상의 경우 기존의 방법[3]보다 향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범 하게 를 사용하기 

해 정량화된 값들         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상의 특징을 반 하지 못한 

결과이다. 만약 각각의 상들에 특징에 맞는 변수

를 사용한다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손실된 블록의 방향성 정보를 찾

기 해 이웃하는 블록 간의 DC값의 차이(DDC)와 

AC계수의 유사도(SAC)로 구성된 방향성 척도인 

CDS(Combination of DDC and SAC)를 정의하고 

CDS의 여러 변수를 실험 으로 구하고 정량화하

다. CDS를 통해 구해진 방향성 정보들을 이용하여 

국부 역의 특성에 따라 강한 에지 역에서는 2개

의 블록을 이용해서 복구하고 그 지 않은 평탄

역이나 텍스쳐 역의 경우에는 4개의 블록을 이용

해 복구함에 따라 보다 좋은 복구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한 기존의 고정된 이웃블록을 사용하는 

복구 알고리즘에 용가능하고 개선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었다. 모의 실험 결과에서 제안 

방법은 기존 방법과 비교하여 평균 으로 약 0.6dB

의 PSNR 개선을 보 다. 앞으로 더욱 정량화된 방

향성 척도를 구하고 다양한 복구 알고리즘에 해서 

용 평가하고 있고 한 연속 으로 블록손실이 발

생(슬라이스 손실)한 경우에도 방향성 정보를 찾을 

수 있는 CDS와 복구 방법에 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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