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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디오 색인 •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오디오 신호에 대한 특징 파라메터 풀 (pool)을 구성하 

고 이에 따른 오디오 데이터의 내용분석 및 분류에 관한 연구이다. 오디오 데이터는 기본적인 다양한 오디오 

형태로 분류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데이터의 분류에 이용 가능한 특징 파라메터를 분석하고 추출방법 

에 대하여 논한다. 그리고 특징 파라메터 풀을 색인 그룹 단위로 구성하여 오디오 카테고리에 대한 설정된 

특징들의 포함 정도와 색인기준을 오디오 데이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한다. 그리고 위의 결과를 바탕 

으로 분류절차를 구성하여 오디오 신호를 분류하는 모의실험을 행하였다.

핵심용어: 오디오 데이터, 색인검색

투고분야: 음성처리 분야 (2.4)

In this paper, we research the content-based analysis and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the feature parameters pool for the auditory signals to implement the auditory indexing and searching 

system. Auditory data is classified to the primitive various auditory types, we described the analysis and 

feature extraction method for the feature parameters available to the auditory data classification. And 

we compose the feature parameters pool in the indexing group unit, then compare and analysis the auditory 

data centering around the including level and indexing criterion into the audio categories. Based on this 

result, we composed the classification procedure and simulate the auditory data classification.

Keywords' Audio, Auditory data, Indexing searching

ASK subject classification： Speech signal processing (2.4)

I.개요

오디오는 미디어의 중요한 형태로 멀티미디어 데이터 

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오디오 

신호가 가지는 동적인 특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멀티미디 

어 스트림의 오디오 색인 • 검색에 관한 연구는 내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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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행해지는 연구 

에 비교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베이스가 다양해지고 오디오의 내 

용 분석에 의한 오디오 데이터 베이스의 효과적인 관리 

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 오디오 

데이터의 색인•검색은전문미디어 제품에서 뿐만아니 

라 많은 응용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오디오 내용 검색은 

비디오 검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비디오 

분할과 색인에 대한 접근은 영상정보에 대부분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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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추어져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영상에 기반 

한 처리는 데이터의 의미 측면에서 분할이 용이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의 통합적 

인 색인 • 검색에 대한 연구가 비디오를 완전하게.파싱 

（parsing）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필수적인 과제이다[1].

내용기반 오디오데이터에 대한색인• 검색 연구에는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연구되 

어 왔던 음성과음악과같은 오디오 형태의 기본적인 분류 

카테고리를 확장한다[1-3]. 이전의 연구에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노래를 포함시키고 배경 오디오의 구별을 

강조하여 음악과 음성만으로 구성된 카테고리뿐만 아니 

라 배경음이 음악인 음성, 배경음이 음악인 노래 그리고 

배경음이 음악인 사운드 등과 같이 다양한 사운드를 분류 

대상으로 설정한다. 설정된 대상에 따라 최적의 색인 • 

검색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오디오 신호 분석을 통하여 각 

카테고리의 특징을 비교 •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특징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징 파라메터 풀을 

구성하여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분류실험을 행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진다. 2장에서는 오디 

오 특징 파라메 터 풀에 포함 가능한 여 러 가지 파라메 터 들 

을 소개하고 그 특징의 계산과 추출방법을 소개한다. 3장 

에서는 몇가지 오디오 데이터의 카테고리를 확장하여 설 

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포함된 특징들을 비교 • 분석한다. 

4장에서는 분석환경과 언급한 특징들 중에서 유효한 특 

징들로 이루어진 특징 파라메터 풀을 구성하여 정량적 인 

임계값에 의한 분류절차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5장에 

서 모의실험 결과,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오디오 신호의 특징 파리메터들

본논문에서의 특징 파라메터는오디오 신호의 속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특징 파라메터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 

여 파라메터 풀을 구성하여 이용한다. 본 장에서는 신호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징 파라메터뿐만 아니 

라 "배음도”, “FuF 지속도”, "FYeq. 집중도라는특징 

을 제안하고 오디오 데이터 분류 파라메터로 적용가능한 

가를 분석한다.

2.1. 단구간 펑균 에너지

오디오 신호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식 ⑴과 같이 자 

승평균대수 에너지로 정의하는데, 신호 파형의 변화정도 

를 크게 하여 임계값에 여유를줄 경우에는 식 ⑵를 사용 

한다 [1-3,6].

En = ^-以 x2(m) (1)

IN m = 0
En(dB) = 101ogEn (2)

2.2. 단구간 팽균 영교차율

영교차는 이산신호의 인접 샘플이 다른 부호를 가질 

경우에 나타나며 영교차들이 발생하는 비율은 신호의 주 

파수 내용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특징이다. 단구간 평 

균 영교차률 （이후 “ZCR”）은 식 ⑶과 같이 정의한다 

[1-3,6].

L"=2 急sgn[x(n — m)]—sgn[x(n_m_l)]|

where, sgn[s(n)] = 1, s(n)為0 ⑶

오디오 신호는 다양한 소스 （Source）로 구성되므로 ZCR 

커버들은 매우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ZCR 커버 특 

성의 규칙성, 주기성, 안정성 그리고 진폭의 범위와분산 

값이 특징 파라메터로 이용가능하다.

2.3. 단구간 주파수

사운드는 기본 주파수와 그것의 정수배의 주파수인 배 

음을 가진 사운드 （그림 1）와 그렇지 않는 사운드 （그림 

2）로 나눌 수 있다. 음성의 경우, 구성요소들이 고조파적 

인 유성음과 비고조파적인 무성음의 혼합된 형태의 사운 

드이다. 반면에, 악기 에 의한 음악적 요소를 가진 사운드 

는 대부분 배음을 가진 사운드에 해당한다.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고조파적인 배음의 포함 유무 

검출은 AR모델로 신호의 스펙트럼을 추정함으로 가능하 

다. AR 모델을 통하여 생성된 계수로부터 추정된 스펙트 

럼은 주파수 스펙트럼의 포락섬에 해당하고 두드러진 피 

크부분을 가지게 된다. AR모델로 스펙트럼을 추정하는 

방법 에는 Durbin, Berg 그리고 Yule-Waker가 제안한 알 

고리즘을 이용한다. 그림 1, 2, 3은 Dubin법으로 추정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단구간에서의 고조파적인 

특성을 찾기 위해서는 AR모델로 스펙트럼 의 포락선을 추 

정하여 피크부분을 검출하는 방법이 직접 신호의 스펙트 

럼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피크부분의 추출이 용이하다. 

이 때 추정된 기본주파수의 정밀도를충분히 높이기 위해 

서 AR 모델의 계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 하지만 고조파의 

포함 유무만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적 피크의 검출이 용이 

한 낮은 차수로도 충분하다.（그림 1, 그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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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크의 형태적인 특성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비고조파보다 고조파의 경우에 두드러진 피크를 가진다. 

만약 AR모델로 추정한 오디오 신호의 세그먼트 내에 날카 

롭고 주기적인 피크를 가지면 이 세그먼트는 배음을 가진 

사운드로 음악적 요소를 가진 것으로 분류가능하다.

또한, 고조파를 가지는 사운드의 기본 주파수를 단구 

간 기본 주파수 (short-time fundamental frequency： 

FuF)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근사적 기본주파수 결정법에 

는 자기상관함수와 상호상관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외 많

그림 1. 고조파를 가지는 음악신호

Fig. 1. Music signal with harmonics (AR model order： 40).

그림 2. 고조파를 가지지 않는 사운드

Fig. 2. Sound with non-harmonics (AR model order： 40).

그림 3. 고조파를 가지는 음악신호

Fig. 3. Music signal with harmonics (AR model order: 80)

은 방법들이 제안되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기본 

주파수 결정법은 MeMm이 제안한 상호상관함수를。〕용 

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4,5]. 사운드가 고조파를 가지지 

않을 경우 기본주파수는 0이 된다 그림 4, 5는 음악신호 

와 음성신호의 단구간 기본 주파수를 보여준다.

2.4. Spectral Peak Tracks (SPT)
오디오 신호의 시간에 연속적인 스펙트럼상에서의 피 

크 트랙은 사운드의 중요한 특징들을 나타낸다. 예를 들 

어 악기에서 발생되는 사운드는 보통 같은 주파수 레벨에 

서 일정 박자동안 지속되는 SPT를 가지며, 음성은 보통 

빗과같은모양의 배음을 갖는SPT를 가진다. 노래의 SPT 

는 넓은 주파수 밴드에 존재하며 기본 주파수는 87 田〜 

784 Hz 범위로 알려져 있다[6]. 노래는 상대적으로 길고 

안정된 트랙을 갖는데 이는 음성이 일정 기간동안 특정 

음정에 머무르기 때문이며, 간혹 성대의 진동으로 리플 

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보이기도 한다. 대개 음성의 SPT 

는 저주파대에 존재하고 기본 주파수가 100-300 Hz의 

범위에 존재한다. 또한 유성음간의 천이 구간이 존재하 

므로 짧아질 수 있으며, 특정 음절의 억양이 있는 동안에 

는 피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SPT의 추출은 단구간 신호에 대 

한 주파수 분석 결과 얻어진 스펙트로그램 (그림 6(a))의 

파워 스펙트럼상에서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피크 부 

분을 절단 (그림 6(b))하고 절단된 부분의 중앙점을 취하 

여 피크의 트랙을 추출 (그림 6(c))하는 방법이다. 최종적 

으로 추출된 피크 트랙 (그림 6(d))은 오디오 데이터의 

피크부분의 분포 특징만을 가진 히스토그램으로 전체 히 

스토그램보다 오디오 데이터의 내용에 따른 우세 주파수 

특징만을 반영한 보다 나은 분류 분포를 가진다. 이는 설 

정된 색인구간에서 오디오 데이터의 내용분석에 효과적 

인 인자로서 이용된다. 그림 7은 설정된 카테고리마다 전 

형적인 SPT의 분포를 보인다. SPT의 분포는 색 인 구간마 

다추출되며 실제 시스템 구현시에는묵음구간을 고려한 

스케일링으로 정규화하여 카테고리 분류가 가능한 파라 

메터로 이용된다.

그림 4. 음악신호의 기본주파수

Fig. 4. Fundamental Freq, of misic signal

그림 5. 음성신호의 기본주파수

Fig. 5. Fundamental Freq, of speech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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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펙트로그램

(a) Spectrogram

(b) 절단된 스펙트로그램

(b) Truncated spectrogram

그림 6. SPT의 추출 （이은미의 “서른즈음어「중에서） 

Fig. 6. SPT extraction.

music+Song music+Speech

그림 7. 카테고리에 따른 전형적인 SPT 분포

Fig. 7. Typical SP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ategories.

2.5. 배음도 （Harmonic Degree）
사운드를 단구간 분석하여 해당 프레 임이 배음을 가지 

는 경우에 음악적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인덱스 값을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한다. 인덱스 열에서 0의 수와 

인덱스 총수의 비율을 "배음도 （이하 “即”）” 라고 정의 

한다. 이 파라메터는 사운드에 포함되는 음악 성분이 적 

을수록 이 비율이 낮아지며 음악적 성분 포함 유무를 측 

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파라메터가 된다. 색인오류는 장음, 

음간의 천이, 저볼륨/저주파수 사운드에서 발생한다.

배음도의 계산은 그림 8에서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계 

산하며 0T 사이의 값을 가린다.

2.6. 단구간 기본 주파수 지속도 （FuF Duration

Degree）

단구간 기본 주파수 지속도 （이하 “FDD”）은 일정 대역 

의 단구간 기본 주파수 값이 임계 프레임 이상 지속되는 

구간의 총수로 정의한다. 단구간 기본 주파수의 지속도 

는 일정 피 치가 지속되는 정도를 나타내므로 음악적 요소 

가 포함된 범주를 분류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가능하다.

2.7. 주파수 집중도 （Freq. Convergence Degree）
주파수 집중도 （이하 “FCD”）는 색인 그룹 내의 주파수 

의 누적치 평균값이 임계치 이상되는 주파수의 총수로 

정의한다. 주파수 대역의 분포는 2장에서 언급한 SPT를 

추출한 분포에서 취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JFT하여 구 

하는 방법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접 FFT에 의한 방법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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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내용 분석

3장에서는 묵음, 음성, 음악, 노래, 효과음, 배경음이 

음악인 음성, 노래 그리고 효과음의 8가지 분류 카테고리 

를설정하고2장에서 설정한특징 파라메터들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각 색인 세그먼트마다 내용기반으로 분석한다.

3.1. 묵음

묵음은 잡음이나 단발성 click음 같은 것을 포함한 인 

간이 인지할 수 없는 사운드라고 정의한다. 묵음을 검출 

하는 일반적인 방법에는 에너지의 임계값을 설정함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잡음의 에너지 레벨은 음악과 비교하 

여 더 높은 경우도 있다. 잡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잡음의 주파수 레 

벨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묵음을 검출하기 위 

해서는 에너지와 ZCR을 사용한다. 만약 에너지가 설정 

임계치보다 계속 낮거나, 세그먼트 내에서 ZCR이 특정 

임계치보다 높으면 해당 세그먼트를 묵음으로 분류 가능 

하다.

3.2. 음성

순수한음성은 5가지의 조건으로 분류 가능하다 첫 번 

째 조건은ZCR과 에너지의 순간적 커브 간의 상호 배타적 

인 관계이다.(그림 8)

음성 세그먼트에서 ZCR커브는 무성음 성분에 대하여 

피크 모양, 유성음에 대하여 오목한 모양을 가진다. 반대 

로 에너 지 커 버는 유성음에서 피크를 가지고 무성음에서 

오목한 형태를 나타낸다. 두 특성들 간에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이용흐여 다음과 같이 음성신호를 구별한다. 즉, 

최대진폭의 1/3 지점에서 ZCR과 에너지 커브를 크리핑하 

여 적은부분을제거하여 두 커버의 단일 피크부분만남도 

록 하고 두 신호 잔차 커브의 내적을 계산한다. 음성의 

경우, 이 내적은 대개 에너지와 ZCR의 피크가 다른 시간 

에 존재하므로 “ 0" 근방의 값을 가진다. 반면에 다른 오디 

오 형태에 대하여는 큰 값을 가진다. 두번째 조건은 ZCR 

커버의 모양이다. 음성은 ZCR 커브의 범위가 크며 낮은 

하한선을 가진다. 세번째와 네번째 조건은 각각 ZCR 커브 

진폭의 범위와 분산이다. 음악 세그먼트의 경우에는 진 

폭의 범위와분산이 대개 특정 임계값보다 적으며 반대로 

음성의 경우에는 특정 임계값보다 크게 된다. 다섯번째 

조건은 단구간 기본 주파수의 성질과 관련된다. 유성음 

의 성분은 고조파를 갖지만 무성음의 경우에는 고조파를 

갖지 않는다. 음성은 특정 범위 내에서 일정한 고조파를 

가진다. 단구간 기본 주파수 커브에서의 고조파 부분들 

은 에너지 커브의 피크와 관련되어 있고 반면에 단구간 

기본 주파수에서의 0 부분은 에너지 커브의 볼록면에 대 

응한다. 다섯가지 조건에서 각각의 경우。과 1로 나누어

Input Audjtory Data

그림 8. 배음도 추출 알고리듬

Fig. 8. Harmonic degree extrac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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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음성의 에너지와 ZCR의 상호 배타적 관계

Fig. 9. Exclusive relation between energy and ZCR for the 

speech.

시니시nN砂"냐시'냐v

그림 10. 음악신호의 안정된 ZCR

Fig. 10. The stable ZCR of music signal.

결정값을 정하고 이들 결정값의 가중평균으로 해당 세그 

먼트가 음성인지 아닌지 분류가능하다.

다. ⑵⑶의 특징은 SPT를 주파수분포를분석함으로분 

류 가능하다.

3.5. 배경음이 음악인 음성, 노래

오디오 데이터의 배경음은 대부분 음악적 요소를 가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경음이 음악인 경우로 제한한 

다. 일반적으로 음성이 강할 경우에는 배경 음악은 감추 

어져 검출할 수가 없다. 이 경우 HI*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그러나 음성 의 천이 부분이나 휴지 부분의 음악 

이 더 강하게 되는 영역에서는 음악 성분들이 검출되어 

HD가。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또한 

배경음이 포함된 경우 다른 카테고리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높은 에너지 값을 가진다. 그러므로 에너지 값과 함께 

职의 임계값을 설정하여 일차적으로 해당 세그먼트에 

대한 음악적 요소의 포함유무를 검출하여 배경음악 유무 

를 분류하고 이차적으로 해당 세그먼트를 음성, 노래로 

분류 가능하다.

3.6. 효과음
효과음은 비고조파 사운드 (박수소리, 발걸음소리, 폭 

발음)와 고조파 사운드 (차임 벨, 전화의 touch-tone) 그 

리고고조파와 비고조파가혼합된 사운드 형태 (웃음소리 

나 개짖는 소리)의 3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효과음의 종류는 그 형태가 이것보다 더 다양하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정량적인 요소가 부재하므로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3.3. 음악
순수한 음악은 배음도, 단구간 기본 주파수 지속도, 

Freq. 집중도, ZCR의 분산값과 진폭범위 등의 조건으로 

조건집합을 구성하고 결정 기준값을 정하여 분류 가능하 

다 음악신호의 경우 평균 ZCR이 음성에 비해 특정 범위 

내의 단구간에서 훨씬 안정된 형태이고 파형의 변화는 

불규칙적이며 진폭이 음성에 비해 적은 범위를 가진다.

3.4. 노래
노래는 다음의 세 가지 의 특징 중에 하나로 특징 지 워 진 

다: ⑴ 배경음이 없이 노래만존재하는 경우에는 성대의 

진동에 기 인하여 단구간 기본 주파수의 트랙은 리플모 

양의 고조파를 갖는 피크 트랙이 존재한다. (2) 노래는 

음성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길다. ⑶ 순수한노래만의 데 

이터는 주파수가 300 田 이상의 높은 기본 주파수를 갖는

IV. 분석환경과 분류 절차 구성

4.1. 실험 데이터

본 논문에서 오디오 신호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DB 

는 “ 친구” , “Sound of Music" 등의 영화 오리지널 사운 

드 트랙에서 16 kHz, 16비트로 샘플링하여 5초간의 오디 

오 클립 204개를 만들어 내용에 따라 7가지로 분류, 구축 

하고 분석하였다. 모의 분류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 

중에서 카테고W마다각각40개의 색인단위를 취하여 실 

험하였다.

4.2. 실험 환경

분석방법은 프레 임 사이즈 (256 points), 스텝 사이즈 

(60 points)로 단구간 분석하고 2초간의 데이터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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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파라메터 po이의 분석결과

Table 1. Analysis result of parameter pool. SD： Standard Deviation

구분 Speech Music Sg Bad아 Speech Back+Song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effi SD

Energy 161.8 137.6 704.8 6어.2 435.3 537.5 295.9 180.1 1320.7 958.0

ZCR 20.4 .6.9 25.4 8.3 27.5 11.2 21.9 10.4 27.3 10.8

ZCR Range 93.0 42.6 40.2 13.5 87.7 57.0 60.625 28.9 82.4 39.3

ZCR Var./10000 178 189 2 58 330 659 44 130 152 307

IP 248.7 615.8 12866.6 18028.1 기 11.3 6659.2 1424.45 2512.9 8653.1 11648.9

FCD 90.9 44.7 122 85.9 123.1 102.0 90.95 42.5 60.1 35.8

HD 0.389 0.127 0.874 0.150 0.678 0.149 0.591 0.175 0.721 0.09

frame)가 기본 색인 단위가 되도록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의 구현에서는 사운드가 있는 부분을 검출하 

는 전처리를 거쳐 묵음을 제외한 사운드 세그먼트만을 

분석하게 된다. 분석 도구는 윈도우 API함수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된 환경에서 행하였다.

4.3. 파리메터 풀의 구성

입력된 오디오는 2장과3장에서 언급한특징 파라메터 

중에서 다음과 같은 파라메터들로 풀을 구성한다. 본 연 

구에서는 단구간 기본 주파수의 지속도는 실시간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파라메터로 이 특징의 분류 기준은 

대체 가능하므로 제외하였다.

• 색인 그룹에 대한

① 평균 에너 지 ② 평균 ZCR ③ 2/3 클리핑된 에너 지와 

ZCR의 내적값 ④ ZCR의 범위 (최대 ZCR - 최소 ZCR) 

⑤ ZCR의 분산값 ⑥ Freq. 집중도 ⑦ 배음도 (HD)

4.4. 오디오 검색 절차의 구성

그림 11. 오디오 데이터의 분류 절차

Fig. 11. Classify procedure of auditory data.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내용기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에 의하여 정한 임계값에 기반한 분류 

절차를 구성한다.

V 실험 결과 및 고찰

5.1. 분류항목에 따른 파리메터 풀의 분석결과

분류항목에 따른파라메터 풀의 분석결과는표 1과같다

5.2. 분류결과
묵음인 경우에는 100%의 분류율을보였으며 나머지 카 

테고리에 대하여는 표 2, 3과 같은 분류결과를 보였다.

표 2.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

Ta미e 2. The result of 이assification for the audio data.

음성 음악 노래
배경 

음성

배경

노래
분류을 的

음성 35 0 3 1 1 87.5

음악 2 20 8 5 5 50.0

노래 8 0 21 3 8 52.5

배경음성 15 0 7 12 6 30.0

배경 노래 2 0 4 2 32 80.0

표 3.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이assification for the audio data.

음성 

배경+옴성

노래 

배경+노뢔
음악 분류율 (知

음성 
배*음성 63 17 0 78.6

노래 

배경+노래
15 65 0 81.3

음악 7 13 2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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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오디오 색인 •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연구로 오디오 신호에 유용 

한 특징 파라메터들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몇가지 

새로운 파라메터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파라메터 풀을 구성한 후, 분류절차를 구성하여 분류 실 

험을 행하였다. 본논문에서는 특히 기존의 단순히 음악/ 

음성의 범주를확장하여 음악, 음성, 노래, 그리고 오디오 

데이터의 대부분이 배경음을 포함하므로 이를 범주에 포 

함시켜 배경음을 가진 음성과 노래, 그리고 묵음을 포함 

하여 분류 범주를 확장하여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오디오 데이터의 분류에 이용가능한 특징 파라메터를 중 

심으로 연구하였으며, 분류는 정량적인 임계값을 바탕으 

로 분류절차를 구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디오 데이터 

와 같이 다양하고 동적인 패턴에 대한 분류를 위해서는 

단일 파라메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특징파라메 

터를 유기 적으로 조합하여 파라메터 풀을 구성하여 이용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분류 단계에서 

이러한 파라메터 풀 내의 각 파라메터들로 차원을 형성할 

경우, 기존의 성능이 뛰어난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 

류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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