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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시  측기법과 MPEG 동 상 압축 표  기법을 이용하여 CCD 카메라로부터 학 으로 

획득되거나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홀로그램( 린지 패턴)을 효율 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RGB의 각 색차신호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각 색차신호의 객체 상을 N×N 크기로 분할한 부분 상들을 

기본단 로 하며, 이때의 각 부분 상은 객체 체에 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의 방법은 분할되고 주

수 변환된 한 열의 부분 상들을 다시  측기법을 이용하여 집 상을 만들고, 이 상을 기 으로 데이터압

축을 수행한다. 즉, 이 집 상에서 역으로 생성된 부분 상과 원 부분 상에 해 MPEG의 움직임 측/보상방

법으로 데이터를 압축한다. 따라서 압축된 데이터는 집 상을 만들기 한 각 부분 상의 변 벡터, 집 상, 

각 부분 상에 한 움직임벡터  보상 상이다. 이 방법을 구 하여 실험한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해 동일 압

축율에서의 NC(Normal Correlation) 값이 약 4% 이상 높은 값을 보여 압축효율이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논문의 방법은 디지털 홀로그램 데이터를 송하여야 하는 응용분야에서 보다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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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n efficient coding method for digital hologram (fringe pattern) acquired by a 

CCD camera or by computer generation using multi-view prediction technique and MPEG video compression 

standard technique. It proceeds each R, G, or B color component separately. The basic processing unit is a 

partial image segmented into the size of N×N. Each partial image retains the information of the whole object. 

This method generates an assembled image for a row of the segmented and frequency-transformed partial images, 

which is the basis of the coding process. That is, a motion estimation and compensation technique of MPEG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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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o the reconstructed images from the assembled images with the disparities found during generation of 

assembled image and the original partial images. Therefore the compressed results are the disparity of 

eachpartial image to form the assembled image for the corresponding row, assembled image, and the motion 

vectors and the compensated image for each partial image.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the implemented 

algorithm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has NC (Normal Correlation) values about 4% higher than the 

previous method, by which ours has better compression efficiency. Consequently, the proposed method is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in the application areas to transmit the digital hologram data. can be identified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researches and commercial IPs.

Ⅰ. 서 론

최근 세계 여러 연구기 에서 홀로그램 련 연

구를 진행 이지만, 부분의 연구는 학 홀로그

램 상의 획득과 이를 효과 으로 복원하는 기술

들에 국한되어 있다
[1]. Yoshikawa는 홀로그램의 데

이터량을 이는 방법으로 상을 재구성 했을 때

의 해상도가 HVS(Human Visual System)에 비해 

무 크다는 에 착안하여 해상도를 제한하는 방

법과 보간법으로 홀로그래픽 3차원 디스 이의 

정보량을 이는 방법을 제안하 다
[2][3]. 한 JPEG

과 같은 정지 상의 압축 표 기술을 이용하여 

린지 패턴을 압축하 지만, 린지 패턴이 일반 인 

2차원 상과는 다른 특성들 때문에 큰 효과를 얻

지는 못하 다
[4][5]. 이를 해결하기 해 린지 패

턴을 몇 개의 부분(segment)으로 나 어 1차원 

DCT(1 Dimensional Discrete Cosine Transform)를 

수행하고, 동 상 압축표 인 MPEG-1으로 압축하

다
[6]. Thomas는 학 인 방법의 상-이동

(phase-shift) 방법을 통해 얻은 린지 패턴을 무손

실 부호화 방식인 LZ77, LZW, 그리고 허 만 부

호화(huffman coding) 기법으로 압축하 다
[7][8]. 이

밖에 Ding은 홀로그램 상 인식을 한 웨이블릿 

패킷 압축기법과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 다
[9]. 

Liebling은 학 으로 생성된 Fresnel 홀로그램의 

다해상도(multi-resolution) 분해를 한 웨이블릿 기

반의 새로운 기 함수를 만들고 “Fresnelet”이라 하

다
[10]. 그러나 이 방법들은 학계를 이용한 근

방법으로 본 논문과는 연구방향이 다르고 린지 

패턴을 JPEG으로 압축하는 방식에 비해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하 다. 한 Osamu는 기존의 디지털 홀

로그램이 상과 진폭을 장하 던 것을 상 정

보만을 장하여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11]. 

다시  부호화 기법은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 설

치된 두  이상의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상들에 

용된다. 카메라를 설치할 때 일반 으로 폭주식

(convergence) 카메라 모델이나 평행식(parallel) 카

메라 모델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

그램을 주 수 변환 하 을 경우의 특성을 고려하

여 입력 상을 2차원 평행식 카메라 모델로 제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린지 패턴을 3D 객체의 체 

정보를 보유한 부분 상(segment)들로 분할하여 각 

분할 상의 주 수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 압축방식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2장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에 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제안한 집  상 기반의 다시  부호화 

기법들에 해 설명한다. 4장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한 실험결과를 보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Ⅱ. 디지털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은 과학 장비 신 자 장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홀로그래피의 간섭무늬를 CCD 

카메라에 기록하고 비디오 신호로 송하여 수신단

에서 SLM(Spatial Light Modulator)에 표시된 간섭

무늬 데이터에 이 을 조사함으로써 상을 재

생하는 기법이다. 그림 1에서 디지털 홀로그램의 시

스템 구성을 보이고 있다.

Laser

CCD

Object Hologram

BS

Laser

Virtual image Hologram

BS

stop

Observer

         (a)                    (b)

그림 1. 디지털 홀로그림 (a) 기록, (b) 복원
Fig. 1. Digital hologram (a) recoding (b)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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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홀로그램은 기존의 학 홀로그램에 의한 

기법과 동일하게 이 을 집  즈로 평행 을 

만들고, 빔 분리기(beam splitter, BS)로 참조

(reference wave)와 객체 (object wave)로 나 다. 

객체 는 객체에 조명된 다음 참조 와 직  CCD

에 조사되어 간섭무늬(interference pattern) 즉 린

지 패턴을 형성한다. 간섭무늬 정보는 SLM에 인가

되고 여기에 평행 을 조사하면 1차 회 이 발생

하여 3차원 객체를 재생할 수 있다
[12]. 

Ⅲ. 제안한 부호화 알고리즘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효율

인 부호화 기법에 해 설명한다. 본 연구 은 이  

연구에서 기존의 비디오  상압축 도구들을 이

용하여 디지털 홀로그램을 효율 으로 압축 하는 

기법 을 제안하 다. 이 기법은 린지 패턴의 생성 

원리를 이용하여 비디오 데이터로 가공한 후에 압

축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생성된 린지 

패턴을 압축하기 해 한 형태로 변형하는 

처리 과정, 객체 상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공간

인 분할, 디지털 홀로그램의 생성원리와 부합되는 

주 수 변환기술, 비디오 데이터로 구성하기 한 

스캔방법, 부호화를 한 주 수 계수의 분류, 그리

고 하이 리드 형태의 압축 기술 등이 고려되어 하

나의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린지 패

턴의 압축 방식에 다시  측기법(Multi-View 

Prediction, MVP)을 도입하여 새롭게 제안한 방식

을 그림 2에서 보이고 있다. 

제안한 기술은 객체 체에 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국부  역이 다시  

상에서 하나의 시 과 유사하게 취 될 수 있다

는 가정에 기 를 두고 있다
[6]. 부분 상이라 명명

되는 디지털 홀로그램의 국부  역들은 서로 간에 

상 성을 보유하기 해 처리(pre-processing), 분할

(segmentation), 변환(transform), 분류(classification), 

 정규화(normalization) 등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다. 이 부분 상 단 의 데이터들은 측과정을 통

해 시・공간  복성이 제거된 후 손실  무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하여 부호화된다. 

Pre-
processing Segmentation Transform Classification Multi-View 

Prediction
Lossy 

Coding

Normalization Lossless 
Coding

Fringe 
Pattern

Bit 
Stream

그림 2. MVP를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 코딩 알고리즘
Fig. 2. Digital hologram compression algorithm using MVP

3.1 처리, 분할  주 수 변환

본 논문에서 부호화 상으로 하는 린지 패턴

은 CCD 카메라로 획득하 거나 컴퓨터로 생성된 

홀로그램(Computer-Generated Hologram, CGH)이

며, 칼라 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칼라 상의 

각 색차신호(R, G, B)를 따로 처리하며, 이를 하

여 각 색차신호를 분리하는 처리 과정을 거친다.

분리한 각 색차 상을 동 상 압축 알고리즘에 

용하기 해 이를 분할하고 2차원 DCT 변환을 수

행한다. 그림 3에 DCT를 하기 해 린지 패턴을 

분할하는 과정을 도식 으로 나타냈다. 분할한 상

의 크기는 8×8에서 512×512까지 선택할 수 있다. 

특정 크기로 분할한 경우 우측이나 하단의 부분

상들은 그 크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는 부족한 상의 크기만큼을 우측  하단의 경계

부분에서 ‘0’으로 확장(zero padding)하여 정해진 

크기의 상을 만든다. 

분할한 각 부분 상은 2차원 DCT를 이용하여 

주 수 역으로 변환한다. 변환한 주 수 역 상

을 2차원 상으로 취 하면 객체 상의 2차원 

상과 유사한 형태의 상이 나타나게 되며, 각 주

수 변환된 부분 상의 린지 패턴에서의 치 인 

특성에 따라서 2차원 객체 상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13]. DCT를 거친 린지 패턴을 비디오 

이어를 이용하여 재생하면 객체 상이 제자리에서 

회 하면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찰할 수 있

다. 즉, 분할한 린지 패턴들의 치 인 특성을 

시간 인 변화로 사상할 경우 체 린지 패턴은 

하나의 비디오 스트림으로 취 할 수 있다. 한 분

할한 린지 패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2차원 

동 상 압축 기술에서 시간 인 복성으로 간주하

여 효율 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림 3. Fringe pattern의 분할  변환
Fig. 3. Segmentation and transform of fringe pattern

www.dbpia.co.kr



한국통신학회논문지 ’06-10 Vol.31 No.10C

936

3.2 계수의 재구성  정규화

DCT를 이용하여 변환한 계수는 그 값의 범 가 

넓고 다양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을 직 으

로 MPEG-2와 같은 압축 도구에 입력 값으로 용

할 수 없고, 용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압축효율을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수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을 분류  정규화한 후에 특

성에 맞는 측기법을 용한다. 

DCT된 계수 에서 255 이상의 큰 값을 가지는 

계수들은 외 계수(exception coefficient, EC)로 

분류하고, 나머지 -256에서 255의 사이의 값들은 

일반 계수(normal coefficient, NC)로 분류한다. 

외계수로 구분된 계수들은 -256에서 255의 범 에 

속하므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음의 값

은 MPEG 계열의 상압축 기술의 입력으로 당

하지 않다. 따라서 분류한 계수에 해 DCT 계수

의 음과 양을 구분하는 부호 비트평면(sign 

bit-plane)을 도입하여 DCT 계수를 부호화 값

(signed magnitude)의 형식으로 나타내어 값을 평탄

화하는 정규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4에 유사코드 형태로 나타내었다. 

Procedure{Classification}
begin
   for (all coefficient in segment) {
      if (-256<c(x,y)<255) then 
         if (c(x,y)=DC) then
            c(x,y)=EC;
         else {
            c(x,y)=NC;
            fuction{Normalization)}
      else
         c(x,y)=EC;}
end{Classification}

Function{Normalization}
begin
   if (c(x,y)<0) then {
      c(x,y)=|c(x,y)|;
      SB(x,y)=1;}
end{Normailization}

그림 4. 계수의 분류  정규화 알고리즘
Fig. 4. Classification and normalization algorithm of 
coefficient

3.3 다시  부호화를 이용한 측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다시  측기법은 시 간

의 공간  복성을 효율 으로 제거하여 높은 부

호화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용 상인 디지털 홀

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메라의 구조(시 , 

view point)를 1×N으로 제한하 다. 제안하는 다시

 측기법의 순서를 그림 5에서 보이고 있다. 

그림 5. 집 상을 이용한 다시  부호화 순서
Fig. 5. Multi-view coding process using accumulated image

3.3.1 집 상의 생성

앞서 언 하 듯이 분할한 린지 패턴들을 2차

원 DCT한 결과는 평행식 카메라 구조를 이용하여 

획득한 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13]. 평행식 카

메라 구조의 경우에는 일반 인 정합기법을 이용하

여 역시차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획득한 치정보

를 이용하여 상 모자이크 기법과 유사하게 집

상(assembled segment)을 생성한다. 식 (1)에서 

정합기법에 사용되는 정합함수를 나타내었다.

    

   
  




 



 
 ∈

 (1)

여기서 R은 정합될 상 역, r은 정합할 상이 

움직일 역을 각각 나타낸다. 한 Pv(i, j)는 상 

v의 (i, j)의 화소값이며, 첨자 T(r, Xr)은 Xr 벡

터만큼 상을 변 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식은 상 v를 기 으로 v+1 상에 해 v 상

과 가장 부합하도록 하는 변 값 Xr을 구하는 것이

며, 이 값을 v+1 상의 역 시차(global disparity)

라 한다. 정합할 모든 상의 값을 계산하고 그 값

만큼 상을 변 하여 기 상과 결합한 결과가 

집 상이 된다. 이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2차원 DCT된 린지 패턴의 열방향 상

(1,024×1,024 크기의 린지 패턴을 256×256으로 

분리했을 경우 4장의 상: View Point 1 ~ View 

Point 4)을 상으로 집  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이고 있다. 이때 기 이 되는 상은 다른 부분

상들과 가장 작은 시차를 갖는 세 번째 부분 상으

로 정하 다. 그림 7은 실제 분할  2차원 DCT된 

부분 상들을 상으로 생성한 집  상의 를 

나타내었다. 직  상은 카메라 모델에 따라 원래

의 해상도보다 더 커질 수 있으며, 기  시  상

(열의 세 번째 상) 이외에 다른 시 의 상에 

www.dbpia.co.kr



논문 / 상집  기반의 다시  부호화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홀로그램의 압축 기술

937

그림 6. 각 시 간의 역 시차 측  집 상 생성
Fig. 6. Global disparity estimation of each view 
points and generation of an accumulated image

그림 7. 집 상 생성 
Fig. 7. Example to generate a accumulated segment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평행식 카메라의 구조상 

배경은 시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카메라간의 

거리만큼 새로운 배경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

서는 단일 객체에 한 홀로그램을 다루고 있기 때

문에 배경은 고려 상에서 제외한다. 

3.3.2 집 상을 이용한 시 간 측

일반 인 동 상 부호화에서는 시간 으로 이웃

해 있는 상을 참조 상으로 사용하여 부호화할 

상간의 움직임 측을 통해 부호화 효율을 향상

시킨다. 다시  부호화의 경우에는 각 시 간의 

복성을 제거하기 해 시차 측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집  상서 각각의 역 시차를 사

용하여 분리한 참조 상들(reference segments)을 이

용하여 각 시 의 부분 상을 부호화한다. 그림 8은 

집 상에서 참조 상들을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

여 각 시 간의 시차를 측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

다. 입력한 다시  상간의 역 시차 측을 통해 

집 상을 생성하는데, 이때 집 상 내에서 원 

상들의 치정보(position information)값들도 함께 

그림 8. AS를 이용한 시 간 측기법
Fig. 8. View-point prediction technique using AS 

구한다. 그리고 생성한 집 상에서 치정보를 기

반으로 참조 상을 분리하여 원 상과 움직임 

측(motion estimation)과 보상(motion compensation) 

기법을 용하여 차 상(residual segments)과 움직

임 벡터값을 생성하여 동 상 압축 코덱으로 부호

화한다.

3.3.3 시간  측

앞 에서 설명한 시 간 측기법을 확장하여 

다수의 임으로 구성된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

에 용한다. 다시  측 기법에 의해 생성된 각 

차 상들은 시간 인 순서 로 시 (view-point)별 

측을 수행한다. 시 별 시간  측에는 움직임 

측과 보상기법을 이용한다. 비디오에 한 측 

기법을 그림 9에 나타냈다. 

그림 9. 홀로그램 비디오의 시간  측 기술
Fig. 9. Temporal prediction technique of hologram video

3.4 디지털 홀로그램의 압축

처리, 분할, 변환, 분류,  정규화 과정을 거친 

부분 상은 앞서 설명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역 

시차 계산기(global disparity calculator, GDC), 집  

상 생성기(assembled segment generator, ASG), 

그리고 참조 상 생성기(reference segment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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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집 상 기반의 다시  부호화기
Fig. 10. Multi-view codec based accumulated segment

RSG) 과정을 거쳐 각 상 부분 상과의 차 상

들을 생성한다. 이러한 과정들에서 생성된 집  

상, 참조 상들, 차 상들, 그리고 기타 정보들(

역 시차, 움직임 벡터)은 MPEG-2에 입력되어 압축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Ⅳ.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을 통해 생성한 

200×200 화소 크기의 3차원 객체를 상으로 실험

을 수행하 다. 3차원 객체는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하여 1,024×1,024 화소 크기의 린지 

패턴으로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디지털 홀로

그램의 재생을 해 NUST에서 제공하는 홀로그램 

복원 시뮬 이션 툴인 HoloVision 2.2.1
[14]을 사용하

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제작 환경은 아래와 같다. 

∙SLM의 pixel-pitch - 10.4㎛×10.4㎛

∙ 체 해상도 - 1,024×1,024

∙원본 객체(CG)의 point 수 - 26,300

∙재생될 홀로그램의 거리 - 1,000㎝

∙회 각(diffracted angle) - 0.544 ̊ 
그림 11(a)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생성한 원 상, 

그림 11(b)는 원 상에 CGH 기법을 용하여 생

성한 린지 패턴을 복원한 홀로그램, 그림 11(c)는 

4장의 열 방향 상(1,024×1,024의 린지 패턴을 

256×256으로 분할한 경우)으로 만들어낸 집  상

을 각각 보이고 있다. 그림 12의 상들과 비교해

보면 집  상은 약 1.5배 정도 크기가 증가하 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2차원 DCT를 수행

한 린지 패턴의 열 방향 부분 상((a)~(d))과 집  

상으로부터 분리한 참조 상들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집  상 기

반의 다시  부호화 기법을 용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안한 방식은 MPEG-2를 기반으로 하고 있

고, 본 연구 의 이 연구
[13]에서 제안한 압축 방식

    

     (a)             (b)                (c)
그림 11. (a) 원 상, (b) 홀로그램 상, (c) 집 상
Fig. 11. (a) Original image, (b) hologram, (c) accumulated 
segment

     (a)           (b)            (c)           (d)

     (e)           (f)             (g)          (h)
그림 12. 결과 상; (a)~(d) 주 수 변환된 부분 상, (e)~(h) 
각각의 참조 상
Fig. 12. One column of fringe pattern segments after 
frequency transform (a)~(d) and the corresponding reference 
segments (e)~(h)

에 비해 25:1의 압축율에서 NC값이 0.0349(약 3.6%) 

향상된 결과를 보 다.  

그림 14에서는 실제 객체로부터의 회  패턴(

린지 패턴)을 CCD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후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하여 복원한 Brahms 

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c)에서 보이듯이 25:1

의 압축율에서도 복원한 홀로그래픽 상이 시각

으로 확인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는 제안한 기법을 5 임의 홀로그래픽 

비디오를 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들은 

CG를 통해 생성한 5장의 상을 CGH를 통해 

린지 패턴으로 만들고 이를 HoloVison을 통해 복원

한 원본 상들(그림 15(a)), 5 임의 홀로그래픽 

비디오에 해 본 연구 의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으로 압축한 후 복원한 상들(그림 15(b)), 그

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집 상 기반의 MVP 

기법을 용한 결과들(그림 15(c))이다. 본 연구 의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으로 부호화한 후 복원한 

상들은 NC값이 평균 0.9401이었으나 본 논문의 

방법을 용한 상들은 0.9755로 측정되어, 본 논

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한 상이 본 연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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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3. 제안한 기법의 복원결과 
(a) 원 상, (b) 15:1(NC:0.981842), (c) 25:1(NC:0.975114) 
Fig. 13. Reconstruction result by the proposed technique 
(a) original, (b) 15:1 (NC:0.981842), (c) 25:1(NC:0.975114) 

        (a)              (b)              (c)

그림 14. 학 으로 획득한 린지 패턴을 압축한 후 복원한 
결과 (a) 원 상, (b) 15:1(NC:0.980521), (c) 25:1(NC:0.973315) 
Fig. 14. Compression and reconstruction results of an image 
optically captured (a) original, (b) 15:1 (NC:0.980521), (c) 
25:1(NC:0.973315)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한 결과보다 동일

한 압축율에서 NC값이 평균 0.0354(약 3.6%) 향상

된 결과를 보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홀로그램인 린지 패턴을 

2차원 상으로 가정한 후 이를 분석하여 다시

측 기법과 표  2차원 비디오 압축 기술을 이용하

여 효율 으로 압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한 

기법은 [14]에서 제안한 기법보다 동일한 압축율에

서 향상된 화질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린지 패턴의 부호화

에 더 효율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MPEG-2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최 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추후 

MPEG-2를 이용한 방식에서 H.264/AVC를 이용한 

방식으로 수정한다면 더욱 향상된 결과를 보일 것

으로 상된다. 

                         (a)

                         (b)

                         (c)
그림 15. 디지털 홀로그램 비디오의 부호화 결과; (a) 원래
의 홀로그램 비디오, (b) 인트라 모드 방법, (c) 제안한 방법
Fig. 15. Coding result of digital hologram video by; (a) 
original video, (b) using intra mode method, (c)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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