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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차량 출입통제, 주정차 단속, 과속 차량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신형 

차량번호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먼  가우시안 차이를 이용한 필터링을 사용하여 번호 의 연속

인 주요 숫자가 잘 나타나도록 이진화를 수행한다. 이후 번호 의 형태학  특징을 이용한 반복 

이블링 기법을 이용하여 번호  역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투  변환을 통한 번호 의 정형화 

과정을 거쳐 카메라나 차량의 치에 따라 발생하는 기울어짐과 같은 왜곡을 보정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new vehicle license plates detection method which is available in a various 
fields, including vehicle access control, illegal parking and speeding vehicle crack down. First, we binarize an 
image by using difference of gaussian filter to find a sequence of numbers of plates. Second, we determine the 
plate region by labeling repeatedly using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plates. Finally, we use a 
projective transformation for correcting the distortion that occurs because of the camera or the location of the 
vehicle.

키워드

번호  검출, 가우시안 차이, 반복 이블링, 투  변환, 왜곡 보정

Ⅰ. 서  론

재 차량의 출입통제, 불법 주정차 단속, 과속 

차량 단속과 같은 많은 분야에 차량 번호  검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인력을 통한 

수작업으로도 해당 작업의 처리가 비교  용이하

으나  사회의 격한 차량 증가 흐름과 IT 
기술의 발  때문에 이런 차량 번호  검출 작업

을 자동화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 번호  검출에 한 연구로는 

색상 모델 기반의 차량 번호  추출[1], 에지 기

반의 차량 번호  인식과[2] 같은 방법들이 있다. 
먼  색상 모델 기반의 차량 번호  인식 방법은 

번호 의 배경색을 학습시킨 뒤 분류 결과를 사

용하여 번호  역을 추출한다. 하지만 조명  

주  밝기 환경에 따라서 번호  인식 결과가 민

감하게 반응하는 단 이 존재한다. 그리고 에지 

기반의 차량 번호  인식방법 내에 존재하는 차

량 번호  검출 방법은 먼  수직 방향의 에지를 

검출 한 후 번호 의 가장 가장자리의 수직 성분

을 이용하여 체 인 차량 번호  역을 검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차이와 반복 이블링

(labeling)을 이용한 신형 차량번호  검출 방법을 

제안하 으며 그 과정을 [그림 1]에 도시하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

된다. 먼  입력된 차량 상에 해서 DoG(Diffe
rence of Gaussian Filtering)을 수행하여 번호  

역 내에 존재하는 문자들의 선명도가 높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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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을 생성한다. 그리고 Morphological Filteri
ng을 수행하여 차량번호  내의 문자가 가지는 

형태학  특징 이외의 잡음들을 제거한다. 그리고 

차량번호  내의 문자 치에 한 형태학  특

징 정보를 사용한 반복 이블링을 이용하여 번

호  역을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투 변환을 이

용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 검출된 차량번호 의 

왜곡을 보정한다. 

그림 1. 차량번호  검출 흐름도

Ⅱ. 번호  역 검출

2-1. 상의 이진화

신형 차량번호 이 가지는 색상인 자가용의 흰 

배경과 검은 문자와 사업용의 노란 배경과 검은 

문자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입력 상을 YUV 
컬러모델로 변환하여 생성된 밝기 정보에 해당하

는 [그림 2]의 (b)와 같은 Y 채  상을 가지고 

이후 과정을 수행한다. 그리고 Y 채  상에 

해 히스토그램 균등화를 수행하여 차량번호 의 

배경과 문자의 경계가 강조된 [그림 2]의 (c)와 같

은 상을 생성한다. 
다음 단계로 식(1)의 DoG를 사용한 [그림 2]의 

(d)와 같은 상에 이진화를 수행함으로써 신형 

차량번호  내부의 문자 형태가 강조된 이진 

상을 생성하며 그 결과는 [그림 2]의 (e)와 같다.

 










 













 


(1)

마지막으로 이진화된 상에 해서 연결화소

(Connected Component)를 이용한 이블링을 통

하여 블롭(Blob)들을 추출 후 번호  내부의 숫자

에 해당하는 형태학  특징에 계된 식(2), (3)의 

Morphological Filtering을 수행하여 차량번호  내

부 숫자들의 형태학  특징과 다른 잡음들을 제

거하여 [그림 2]의 (f)와 같은 개선된 이진 상을 

생성한다.
 
 

(2)

(a) 차량 상 (b) Y채

(c) 히스토그램 

균등화 수행
(d) DoG 필터링

(e) 이진화 (f) 개선된 이진화 

그림 2. 차량 상의 이진화 과정 단계에서 

생성되는 상들의 

2-2. 반복 이블링  형태학  특징을 이용한 

번호  역 검출

[그림 3]과 같이 신형 차량번호 은 두 가지 색

상으로 구분된다. [그림 3]의 흰색 배경을 가지는 

유형 1, 유형 2는 자가용에 해당하며 노란색 배경

을 가지는 유형 3, 유형 4는 사업용에 해당한다. 
한 자가용 신형 차량번호 은 가로로 모든 숫

자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용 신형 차량 

번호 은 유형 3와 같은 두  형태와 유형 4와 

같은 한  형태의 두 가지 모양을 특성으로 가지

고 있다.

(a) 유형 1 (b)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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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형 3 (d) 유형 4
그림 3. 신형 차량번호 의 4가지 유형

차량 번호 은 여러 형태의 특성을 가지고 있

지만 내부에 포함되는 연속되는 4개의 큰 숫자라

는 공통된 규칙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

다. 본 논문은 입력된 차량 상에서 4개의 큰 숫

자들을 먼  찾은 뒤 형태학  조건 검증을 통하

여 각 유형에 해당하는 번호  역을 추정하고 

검출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2-1. 4개의 연속된 큰 숫자 검출

연결화소를 이용한 반복 이블링을 수행하여 

검출된 블롭들을 검출 후 식(3)~(5)의 과정을 거

쳐 [그림 4]와 같은 차량 번호  내에 존재하는 

연속되는 4개의 큰 숫자들을 검출한다.

그림 4. 연속된 4개의 큰 숫자 배치 형태 

 

(  : 이  Blob에서 재 Blob까지의 거리 ) (3)

 
  

(  : Blob의 Height)
(4)

연속되는 4개의 큰 숫자로 단되는 블롭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블롭들을 해석하여 결정한다. 

우선 식 (3)을 사용하여 이  블롭들의 비를 이

용하여 다음 검색될 연속된 블롭들간의 범 를 

결정한다. 이후 식 (4)를 통하여 연속된 블롭들의 

최 , 최소 높이를 결정하여 연속되는 4개의 큰 

숫자로 사용될 블롭들의 후보군들을 결정한다. 그

리고 후보군 블롭들 간의 간격의 최 값이 식 (5)

의 범  내에 존재하며 후보군 내 블롭들의 최외

곽  비율이 최소인 후보군을 연속

된 4개의 큰 숫자로 결정하며 그 결과는 [그림 5]

와 같다.

(a) 이진 상 (b) 검출 결과

그림 5. 개선된 이진 상에서 연속된 4개의 큰 

숫자 검출 결과

max 
( : Blob들 사이의 간격) (5)

2-2-2.  차량번호  검출

차량번호  역  유형을 결정하기 해서는 

차량 번호  내부의 좌측 가장자리 숫자 정보가 

필요하다. 만약 좌측 가장자리 숫자 치가  연속

된 4개의 큰 숫자  가장 왼쪽 숫자와 다르다면 

차량번호  유형의 후보군은 [그림 3]의 (a), (b), 

(d)이며 같다면 차량 번호  유형의 후보군은 [그

림 3]의 (c)이다. 

차량번호  내부의 좌측 가장자리 숫자를 검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  4개의 연속된 큰 

숫자 에서 가장 왼쪽의 숫자부터 식 (6)의 범  

내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장 바깥쪽 바로 이  숫

자 치를 탐색한다. 이 후 다음 왼쪽 방향에 존

재하는 숫자 검색 범 를 식 (3)의 범 로 설정하

여 번호  내부의 가장 왼쪽 숫자를 검출하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  : 이  Blob에서 재 Blob까지의 거리 ) (6)

(a) 차량 상 (b) 검출 결과

그림 6. 번호  내부의 좌측 가장자리 숫자 

검출

차량번호 의 역 설정은 차량번호 의 유형

에 따라서 결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번호 의 역 설정을 [그

림 7]의 2가지 규칙에 따라 수행하며 차량 상에

서 차량번호  역 설정 규칙을 통하여 검출된 

차량번호  역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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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1, 2, 4

(b) 유형 3 
그림 7. 차량번호  역 설정 규칙

(a) 차량 상 (b) 검출 결과

(c) 차량 상 (d) 검출 결과

그림 8. 차량번호  검출 결과

[그림 8]의 차량번호  검출 결과(d)를 살펴보

면 카메라나 차량의 치에 따라 발생하는 기울

어짐과 같은 왜곡이 발생함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러한 왜곡은 투  변환을 이용한 정형화 과정을 

거쳐 보정한다.

Ⅲ. 왜곡 보정

3-1. 투  변환을 이용한 정형화

기울어짐과 같은 상의 왜곡은 정형화 과정을 

수행하여 원하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우선 차

량번호  내의 좌측 가장자리 숫자와 우측 가장

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그림 9]의 P1 ~ 4에 해당

하는 좌표와 변환 상의 꼭지  좌표 P5 ~ 8를 

설정한다. 이후 투  변환[3]을 통하여 구해진 변

환행렬을 이용하여 와핑을 수행하면 [그림 10]의 

(b)와 같은 정형화된 차량번호  역을 얻을 수 

있다.  

그림 9. 투 변환을 이용한 와핑

(a) 왜곡된 번호 (b) 정형화된 번호  

그림 10. 투 변환을 통한 왜곡된 번호  보정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이 제안한 신형 차량번호  검출 알고

리즘을 실험하기 한 실험 데이터는 조명, 각도, 

거리가 각기 다른 640x480 해상도를 가지는 110

개의 차량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결과 약 97.3%의 차량 상에 해서 차

량번호  역을 올바르게 검출하 으며 평균

인 처리시간은 29ms 측정 되었다. 연속된 4개의 

숫자 근처에 분포하는 번호 의 훼손이나 심한 

그림자가 나타낸 경우에는 검출이 실패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가우시안 차이  신형 차량번호

의 형태학  특징을 용한 반복 이블링을 이

용하여 신형 차량번호 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투  변환을 통한 정형화 과정을 수행하여 

기울어짐과 같은 왜곡을 보정할 수 있으며 빠른 

처리시간의 이 으로 실시간 검출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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