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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흉부 엑스레이 영상에서 배경 제거 및 관심 영역을 분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화질 개선 기법을 적

용할 때 영상의 밝기 정보나 주파수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선명도와 대비를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을 엑스레

이 영상 전체에 적용하는 경우 배경과 같은 영상의 불필요한 정보 때문에 좋은 성능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본 논문은 사용자

가 원하는 영역에만 화질 개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 제거 및 관심 영역 (ROI)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배경 제

거를 위해 먼저 원본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분석하고 문턱치 처리로 몸체와 배경을 일차적으로 분리한다. 다음으로 유도

필터 (guided filter)를 이용하여 몸체 경계 혹은 배경 경계를 보정한다. 관심 영역 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폐의 위치 정보를 이

용하여 폐의 주 밝기 값을 찾는다. 이를 이용하여 문턱치 처리를 한 후 번호 매김과 상기 배경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 이외의

것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폐만 검출된 이진영상을 통해 경계 상자 영역을 생성한다.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우수

성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methods to remove background area and segment region of interest (ROI) in chest X-ray images.

Conventional algorithms to improve detail or contrast of images normally utilize brightness and frequency information. If

we apply such algorithms to the entire images, we cannot obtain reliable visual quality due to unnecessary information

such as background area. So, we propose two effective algorithms to remove background and segment ROI from the input

X-ray images. First, the background removal algorithm analyzes the histogram distribution of the input X-ray image.

Next, the initial background is estimated by a proper thresholding on histogram domain, and it is removed. Finally, the

body contour or background area is refined by using a popular guided filter. On the other hand, the ROI, i.e., lung

segmentation algorithm first determines an initial bounding box using the lung’s inherent location information. Next, the

main intensity value of the lung is computed by vertical cumulative sum within the initial bounding box. Then, probable

outliers are removed by using a specific labeling and the pre-determined background information. Finally, a bounding box

including lung is obtaine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background removal and ROI segmentation

algorithms outperform the previou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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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 기술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엑스레이 촬영기기

로부터 얻어진 초기 엑스레이 영상은 여전히 의사가 분

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의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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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밀한 진단과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양질의 엑

스레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고성능 엑스레이 화질 개

선 기법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화질 개선 기법들로는 영상의 전역적, 지역

적 히스토그램 정보[1∼2]를 이용하거나 히스토그램을 분

석하여 감마 커브를 적응적으로 영상에 적용하는 방법
[3]

이 있다. 또한, 영상의 고주파 정보를 분할하여 각각

다른 가중치를 줘서 영상의 선명도를 개선하는 방법[4]

등도 있다. 언급한 기법들은 입력 영상의 전체의 밝기

나 주파수 정보 등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화질 개선

기법을 적용할 때 영상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처

리하면 영상의 선명도나 대비 개선 성능이 더 좋은 영

상을 획득할 수 있다.

기본적인 분할 기법은 밝기 값의 불연속성과 유사성

에 기반을 둔다. 에지 같은 급격한 밝기 변화를 이용하

여 영상을 분할하거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문턱치 처

리[2], 각 화소나 영역의 특징 점을 이용한 분할 기법[8]

등이 있다. 본 논문의 대상 영상인 흉부 X-ray 영상에

서 몸체 분할 기법으로는 분수선 검출 방법을 이용하여

몸체의 경계를 찾아 분할하는 방식이 있고[16], 폐 분할

기법으로는 영상의 특징점을 이용하는 방법인 ASM

(active shape model)
[5]

, AAM (active appearance

model)[6]과 화소 분류 (pixel classification) 방식으로 폐

사이의 장기까지 분할하는 방법
[7∼8]

이 있다. 그러나 흉

부 X-ray 영상에서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관심 영역은

폐와 폐사이의 장기들 전부를 포함한 영역이기 때문에

폐와 장기를 각각 분할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분할하

여 화질 개선 기법으로 영상을 처리했을 때 분할 경계

부근의 이질감이 사용자로 하여금 환자의 이상 유무를

오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

우 분할 기법과 더불어 화질 개선 기법이 포함해서 연

산량이 제한되므로 분할에 많은 연산량을 소모할 수 없

다. 위에 말한 세 가지 기법의 연산량을 비교한 논문
[10]

에 따르면, ASM, AAM, 화소 분류 방식의 처리 시간은

각각 2.22초, 6.66초, 66.6초에 달하여 상용 소프트웨어

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논문은 상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없는 이전

논문들의 연산량 문제를 해결하고 분할 정확도는 유지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흉부 X- ray 영상에서 배경을

제거하고 관심영역인 폐를 효과적으로 분할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X-ray 영상에서 배경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영상의 배경 성분을

제거하는 몸체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먼저 영상의 히

스토그램 분포에 따른 문턱치 처리 방식으로 초기 분할

한 뒤, 유도 필터
[9]

를 통하여 분할 정확도를 향상시킨

다. 다음으로 영상의 관심영역 (ROI)을 분할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흉부 X-ray 영상의 특성상 장기의 위치가

대부분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가정하여 폐의 초기

영역 즉, 가상 영역의 블록을 잡고 1차원 방향 밝기 값

의 합을 통하여 폐를 초기 검출하기 위한 문턱치 값을

얻는다. 다음으로 몸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 이

외의 것을 제거하고 얻은 폐만 검출된 이진영상을 경계

상자 영역으로 관심영역으로 결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Ⅱ절에서는 제

안 기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Ⅲ절에는 제안

하는 방법의 실험 환경과 결과 영상들을 담았으며, 마

지막 Ⅳ절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제안 기법

본 논문은 두 가지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

는 히스토그램 기반으로 배경과 몸체를 분할하고 몸의

경계 부근 분할 정확도를 개선하는 몸체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흉부 X-ray 영상에서 관심영역인

폐와 폐 사이의 장기 부분만 경계 상자 형태로 분할하

는 관심영역 분할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몸체 분할 기법에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문턱치 처리 후 유도 필터
[9]

를 이

용한 경계 보정이다. 분할 시 기존 기법[16]과 정확도는

유사하며 속도 면에서 우월함을 보인다. 다음으로 관심

영역 분할 기법에서 히스토그램 분포로는 관심 영역인

폐를 분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의 위치 정보와 화소

수직 누적 합을 구해서 폐가 가진 주 밝기 값을 정확하

게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방법(들)의 동작속

도가 매우 빨라서 실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1. 몸체 분할 기법

그림 1은 몸체 분할 기법의 순서도이며, 각 단계 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히스토그램 기반 초기 분할

제안 기법은 먼저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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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몸체 분할 기법

Fig. 1.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body

segmentation.

다. X-ray 영상은 장비를 통하여 전방에 X 선을 분사

하면 물체에 투과하고 남은 X 선이 필름에 검출되는

방식이다. X 선이 필름에 검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영상

의 밝기 값은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몸체에서 X

선 투과율이 적은 몸체는 작은 밝기 값을 가지고 투과

할 것이 없는 배경 부분은 몸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밝기 값을 가진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은 그림 2와

같이 몸으로 인식된 화소는 밝기 값이 작은 영역에 배

경으로 인식된 화소는 밝기 값이 큰 영역에 밀집되어

분포한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중간 밝기는 몸과 배경

의 경계에 속한 화소가 분포한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중심 밝기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밝기 값을 상승시

키며 히스토그램의 기울기가 급격히 커지는 지점 즉 배

경 화소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문턱치 값으로 지정하여

(a) (b)

그림 2. (a) 흉부 X-ray 원본 영상, (b) 히스토그램

Fig. 2. (a) Chest X-ray original image (b) histogram.

그 이상 밝기 값은 배경 화소로 간주한다.

는 이진영상이며 식 (1)과 같이 (x, y)위치에

서 문턱치 값 에 따른 이진영상을 생성한다.

      
  ≧ 

(1)

나. 분류 이외의 것 제거

히스토그램 기반 문턱치 처리 방법만으로는 그림 3

(a)와 같이 배경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배경

에 생기는 잡음을 제거할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열림 연산을 통하여 배경에 존재하는 잡음을 제거

한다. 열림 연산은 침식과 팽창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형태학적 방법을 말한다. 먼저 침식 연산을 수행하여

잡음을 제거한 뒤 몸의 경계에 침식 연산으로 줄어든

영역을 팽창 연산으로 복구한다. 그림 3 (b)는 열림 연

산으로 잡음을 제거한 결과 영상이다. 열림 연산을 수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턱치 처리 방법만으로 배경과

몸체의 경계 영역에서 정확하게 분할되지 않는다. 이러

한 경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단계에서 유도 필터
[9]를 사용한다.

(a) (b)

그림 3. (a) 문턱치 처리 결과 (b) 열림 연산 처리 결과

Fig. 3. (a) Thresholding result

(b) opening operation result.

다. 몸체 경계 보정

유도 필터
[9]

의 여러 특징 중 영상 특징화 기능은 원

본 영상과 원본 영상의 물체를 초기 분할한 이진영상을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여 경계 영역의 분할 정확도를 향

상시킨다. 유도 필터
[9]

를 사용할 경우 직접 에지 영상을

뽑아서 에지에 맞게 확장하는 방법보다 정확도나 시간

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유도 필터
[9]

는 식 (2)와 같이 지역적 선형 모델을 가

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화소 에 대한 입력을 , 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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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 가이드 영상을 로 정의하며 는 중심위치

가 인 블록이다. 그리고  , 는 블록  내에서 일

정한 선형계수이다. 식 (3)처럼 출력영상 는 의 미

분 성분즉 에지 정보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 (2)

∇ ∇ (3)

식 (2)의 비용 함수를 식 (4)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형계수  , 는 선형 회귀 방법에 의해 식 (5)와 식

(6)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 
 는 의 블록에서 평

균과 분산을 나타낸다.

   
∈

    
  

  (4)

 

  


 

∈

 


(5)

 
  (6)

위 방법을 처리한 영상은 에지와 같은 세부 선명도는

가이드 영상 의 정보를 따르면서 식 (2)에 의해 영상

은 입력 영상인 를 따른다. 결과 영상인 그림 4 와 같

이 경계 부근의 정확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 몸체 경계 보정 결과(푸른 선은 초기 분할 경

계, 붉은 선은 경계 보정 결과)

Fig. 4. Body boundary fitting result. The blue line is an

initial boundary, the red line is the boundary

fitting result.

라. 연산량 최적화

입력 영상은 크기가 3052x3052인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록 매칭 연산을 전체적으로 여러 번 수행하는

기법 특성상 히스토그램 초기 분할 단계에서 얻은 이진

영상을 분류 이외의 것 제거와 몸체 경계 보정 단계에

서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1/4로 다운 샘플링하여 처

리한 뒤 양방향선형 방법으로 업 샘플링하였다.

2. 관심 영역 분할 기법

관심 영역 분할 기법은 위에서 출력 영상으로 얻은

몸체 분할 영상에서 초기 폐의 위치 정보와 밝기 값을

이용하여 경계 상자 영역을 취한다. 그림 5는 관심 영

역 분할 기법의 순서도이며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

과 같다.

그림 5. 제안하는 관심영역 분할 기법

Fig. 5. Block diagram of the proposal ROI

segmentation.

가. 폐 문턱치 처리 

흉부 X-ray 영상은 장비를 통하여 몸의 상반신이 영

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찍기 때문에 대부분 영상에서

사람들의 폐의 위치는 몸의 중심에 위치한다. 먼저 폐

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림 6 (a)와 같이 폐의 위치 정보

를 이용하여 초기 상자를 결정한다. 식 (7)은 상자의 좌

표인  에서 수직방향 밝기 값의 합을 세로방향

화소수 로 나눈 을 구한다. 은 그림 6 (b)와

같은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

    
  

  

  (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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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a) 폐의 위치정보를 고려하여 얻은 블록 (b) 블

록 영역의 수직방향 누적 밝기 분포

Fig. 6. (a) Initial box obtained by considering lung’s

inherent location knowledge (b) distribution of

vertically projected intensity values in the box.

그래프에서 몸의 중심 좌표를 기준으로 좌우에 극점

이 존재하는데 극점  , 의 밝기 값은 블록영역 에

서 수직방향으로 폐 영역이 가장 많이 검출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 는 폐의 주 밝기 값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폐 영역 중 밝은 값에 속하는  ,  값

으로 문턱치 처리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밝은 위치인

폐의 내부만 검출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쇄 값으로  ,

 값을 낮춘 뒤에 문턱치 처리하여 초기 폐 영역 분

할을 수행한 이진영상을 얻는다. 폐의 위치 정보를 고

려하여 얻은 블록 영역과 상쇄 값은 실험적으로 구하였

으며 상쇄 값은 식 (8)과 같다. 식 (8)에서 는  , 

를 뜻한다.

 








   
 


  ≤ 
 ≤ 

(8)

나. 분류 이외의 것 제거

위에서 수행한 결과는 밝기 값으로만 문턱치 처리하

기 때문에 폐와 동일한 밝기 값을 가지고 있는 몸의 경

계 부근에 잡음이 생긴다. 우리는 열림 연산, 번호 매김

과 몸체 분할 정보를 통하여 그 잡음들을 제거한다. 먼

저, 열림 연산으로 작은 영역의 잡음을 제거하면 그림 7

(a)와 같이 열림 연산으로 제거할 수 없는 잡음들이 폐

와 몸체 경계의 영역에 존재한다. 그 다음에는 번호 매

김으로 각 경계 영역 잡음을 분류한 후 몸체 분할 방법

에서 얻은 몸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경계 부근 분류

이외의 것을 제거한다. 몸체 경계 정보의 경우 몸체 분

할 이진영상에서 8 인접으로 배경에 이웃한 화소들을

찾으면 경계 정보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그림 7 (c)처

(a) (b) (c)

그림 7. (a) 폐 문턱치 처리 후 열림 연산 수행 결과 (b)

몸체 분할 기법으로 얻은 경계 정보 (c) 몸 경

계 부근 분류 이외의 것 제거 결과

Fig. 7. (a) Result of opening operation after lung

threshold processing (b) boundary information

obtained by body segmentation algorithm (c) the

outlier removal results near the body boundary

럼 폐만 검출된 이진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다. 대칭구조 이용 경계 상자 영역 처리

폐는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림 8과 같이 왼쪽과 오른쪽 폐 중 더 정확히

검출된 폐에 경계 상자 영역을 처리한 후 몸 중심을 기

준으로 상자 영역을 대칭하여 확장한다.

최소 경계 상자 영역 기법은 상자 영역을 회전하여

최소 크기의 상자 영역을 얻지만 본 논문에서는 상자

영역을 회전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상자 영역의 상, 하,

좌, 우 좌표를 얻어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 상자 영역을

처리한다. 경계 상자 영역의 좌표를 얻기 위해 식 (9)와

식 (10)과 같이 영상 전체에 세로, 가로 방향 누적 밝기

합을 구한다.  , 은 영상의 가로, 세로 화소

수이며  , 는 폐 검출 이진영상의 수직,

수평 방향 누적 합이다.

    
  



   (9)

    
  



  (10)

그림 8. 경계 상자 영역 확장 과정

Fig. 8. Bounding box expansion proc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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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한 결과를 영상의 중심 좌표에서 위, 아래,

좌, 우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값이 0인 지점에서

조사를 멈추고 그 지점을 좌표로 지정한다. 그리고 그

좌표를 기준으로 초기 경계 상자 영역을 생성한다.

라. 경계 상자 영역 보정

위에서 얻은 경계 상자 영역은 일부 폐가 잘 검출되

지 않는 영상에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림 9 (a)

는 폐가 제대로 검출되지 않은 영상이며 이를 기준으로

경계 상자 영역을 취한 영상은 그림 9 (b)와 같이 오차

가 매우 크다. 흉부 X-ray 영상의 평균 폐의 크기 기준

보다 작은 상자 영역 크기를 가지는 경우 몸의 경계 정

보를 이용하여 상자 영역을 보정하는 단계를 가진다.

폐의 크기에 관계없이 폐의 윗부분은 동일한 위치에 있

으므로 상자 영역의 상단 좌표는 고정 값을 이용한다.

상자 영역의 하단 좌표는 평균 폐의 크기를 분석하여

폐의 상단좌표에서 일정한 거리 차이를 가진 좌표를 하

단 좌표로 얻는다. 상단, 하단 좌표를 기준으로 수평방

향으로 조사하여 몸의 경계에 만나는 위치를 각각 상단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좌측, 하단 우측 좌표로 얻는다.

각각 좌, 우 좌표에 대하여 몸의 중심에 가까운 좌표를

상자 영역 좌표로 얻는다. 이 방법은 폐를 너무 크게 잡

아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그림 9 (b)처럼

폐가 잘려서 사용자가 관심영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다.

(a) (b) (c)

그림 9. (a) 폐가 정확히 검출되지 않은 이진 영상 (b)

(a)로 얻은 경계 상자 영역 결과 (c) 보정된 경

계 상자 영역 결과

Fig. 9. (a) An example of inaccurate detection (b)

bounding box result of (a) (c) the modified

bounding box

Ⅲ. 실  험 

본 논문의 테스트 영상으로 원본 영상에 로우패스필

터로 노이즈 성분만 제거한 영상을 사용했으며,

3052x3052 해상도와 14 bit의 흉부 X-ray 영상 20개를

사용하였다. 알고리즘은 C언어로 구현되었고, 컴퓨터는

CPU i5-4570, 12GB RAM을 사용하였다.

제안 기법의 파라미터로 몸체 문할 기법에서 분류 이

외의 것 제거 단계의 열림 연산의 블록크기는 9이고 경

계 보정 단계에서 유도 필터
[9]

의 블록크기 는 21, 

는  이며 다음 단계에서 양방향선형 방법을 통해

업 샘플링 한 뒤 문턱치 처리를 했을 때 문턱치 값은

0.2 이다. 관심 영역 분할 기법에서 폐 문턱치 처리를

할 때 초기 폐의 위치가 속한 블록의 위치를 

(700∼2300, 800∼1800)로 정하였으며 분류 이외의 것

제거 단계에서 열림 연산의 블록크기는 9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계 상자 영역 보정 단계에서 고정 상단

좌표는 300, 고정 상자 영역의 크기는 1800x1900으로

정하였다. 성능 평가를 위해 폐의 크기가 다른 영상에

대하여 몸체 분할 기법, 관심 영역 분할 기법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각각 분할 결과를 화질 개선 기법에 적용

한 결과와 분할하지 않고 화질 개선 기법[2]을 적용한

(a) (b) (c)

(d) (e) (f)

(g) (h) (i)

그림 10. (a),(b),(c) 원본 영상 (d),(e),(f) 몸체 분할 영상

(g),(h),(i) 관심영역 경계 상자 영역 영상

Fig. 10. (a),(b),(c) Original image (d),(e),(f) body

segmentation image (g),(h),(i) region of interest

bounding box imag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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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0 (a), 그림 10 (b)와 그림 10 (c) 영상에 몸체

분할 기법과 관심 영역 분할 기법의 결과를 보여준다.

분할 정확도는 제안하는 기법으로 분할한 결과와 실제

영상을 보고 직접 분할한 결과의 차이를 오차로 계산하

였다. 식 (11)은 오차를 백분율로 표현한 계산식이다.




 




 






 




 



 
× (11)

여기서 는 오차이며  는 실제 포토샵에

서 수작업으로 분할한 이진영상이고  는 제안

된 방법으로 분할한 이진영상이다.

표 1은 각 실험 영상들의 분할 정확도를 나타낸다.

식 (11)을 통해 오차율을 구한 뒤 100에 오차율을 빼서

정확도를 구하였다.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였다. 몸체 분할은 거의 정확하게 분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영역 분할도 그림 10 (a), 그림 10

(b) 영상은 정확하나 그림 10 (c) 영상이 관심 영역 분

할 방법에서 오차가 큰 경우는 그림 9 (b)의 경우처럼

초기 폐 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

영역이 작게 설정 되었고 경계 상자 영역 보정 단계에

의해 상자 영역이 확장하면서 오차가 발생한다.

표 2는 각각의 영상에 제안된 기법을 10번 수행하여

평균 연산 시간을 구하였다. 영상 해상도가 3052x3052

로 큰 의료 영상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처리시간이 최대

1초를 넘지 않기 때문에 분할 기법 이후에 필요한 화질

개선 기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

다른 기법과 처리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ASM, AAM,

몸체 분할 관심영역 분할

(a) 99.2 % 97.3 %

(b) 98.8 % 95.0 %

(c) 98.2 % 90.6 %

표 1. 영상 별 분할 정확도

Table 1. Segmentation accuracy per image.

몸체 분할 관심 영역 분할

(a) 0.252 s 0.566 s

(b) 0.251 s 0.554 s

(c) 0.278 s 0.544 s

표 2. 영상 별 평균 연산 시간

Table 2. Mean of processing time per image.

화소 분류를 이용한 폐 분할 기법과 비교하였다
[10]

. 참

조 논문의 테스트 영상의 크기는 2048x2048이며 밝기

레벨 12 bit의 흉부 X-ray 영상 247장을 사용하였다
[10]

.

프로그램 언어는 C++을 사용하였고 컴퓨터는 ASM과

화소 분류의 경우 CPU가 2.8 GHz intel PC에 2GB

RAM, AAM의 경우 CPU가 1.1 GHz이고 768MB

RAM을 사용하였다. ASM, AAM, pixel classification

의 연산 시간은 각각 1 s, 3 s, 30 s이다. 영상 크기를

고려하여 연산 시간을 다시 계산했을 때 2.22 s, 6.66 s,

66.60 s가 소요된다. 따라서 기존 기법의 경우는 처리

시간의 한계로 상용화되기 어렵다.

표 3에서 제안한 몸체 분할 기법의 성능과 연산 시간

을 분수선 검출을 이용한 기법
[16]

과 비교하였다. 실험

영상 및 실험 환경은 그림 10에서 실험과 동일하며 분

할 정확도는 식 (11)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11은

몸체 분할 결과 영상으로 붉은 선은 제안 기법의 분할

경계이고 푸른 선은 [16]의 분할 경계이다. 분수선 검출

이용한 기법
[16]

과 비교하여 분할 정확도는 비슷하지만

연산 시간 측면에서 월등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12는 원본 영상, 몸체 분할 영상, 관

심 영역 분할 영상을 기본적인 화질 개선 기법인 히스

토그램 평활화로 처리한 영상을 보여준다. 분할될수록

영상의 선명도 개선 성능이 분할되지 않은 영상에 비해

분할 정확도 연산 시간

[16] 99.6 % 4.354 s

제안 기법 99.2 % 0.252 s

표 3. 기존 기법과 제안 몸체 분할 기법의 성능 및 연

산 시간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 and computation

time with [16].

(a) (b)

그림 11. 몸체 분할 기법 비교

(a) 결과 영상 (b) 부분 확대 영상

Fig. 11. Body segmentation algorithm (a) the result image

(b) partially magnified imag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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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그림 12. (a) 원본 영상, (b) 몸체 분할 영상, (c) 관심 영역 분할 영상에 각각 히스토그램 평활화 기법을 처리하여 반전시

킨 영상 (d), (e), (f)는 (a), (b), (c)에서 블록 영역을 확대한 영상

Fig. 12. (a) Original image, (b) body segmentation image and (c) region of interest image are reversed after treating the

histogram equalization technique (d), (e), (f) enlarged block image in (a), (b), (c)

더 크다. 특히 영상의 대비 개선으로 인하여 폐의 혈관

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인다. 대비 개선 효과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개선측정 (measure of

enhancement, 이하 EME) 계수[11]와 마이컬슨 대비

(Michelson contrast)에 기반을 둔 대수 마이컬슨 대비

측정 (logarithmic Michelson contrast measure, 이하

AME)[12]을 이용하였다. EME와 AME는 식 (12)와 식

(13)으로 정의한다.  ,은 블록의 가로, 세로 길이이

며 max ,m in은 블록 안의 밝기 최대값, 최소값이다.

EME는 수치가 클수록, AME는 수치가 작을수록 대비

가 효과적으로 개선된다고 할 수 있다. 모의실험에서

 ,의 크기는 모두 8로 정하였고 동일한 환경에서 적

용하기 위해서 그림 12 (a), 그림 12 (b), 그림 12 (c) 영

상모두 관심영역 안에서만 수치를 측정하였다.

×

 




× lnmin
max

 (12)

×

 




× lnmaxmin
max min

 (13)

표 4는 그림 12 (a), 그림 12 (b)와 그림 12 (c) 영상

에 대한 EME, AME 결과이다. 분할하지 않고 화질 개

선 기법을 적용한 그림 12 (a) 영상보다 몸체 분할 기

EME AME

(a) 1.276 75.613

(b) 2.937 63.560

(c) 4.721 60.695

표 4. EME 및 AME 비교 결과

Table 4. EME and AME comparis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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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한뒤 화질 개선 기법을 적용한 그림 12 (b)

영상, 관심영역 분할 기법을 적용한 뒤 화질 개선 기법

을 적용한 그림 12 (c) 영상이 EME는 각각 2.302배,

3.700배 차이가 나며, AME는 각각 1.190배, 1.246배 차

이가 난다. 즉 제안된 기법으로 영상을 분할한 뒤 화질

개선 기법의 효과가 더욱 증대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흉부 X-ray의 투과성에 밝기 특성과 폐의

위치 특성을 이용하여 몸체 분할 및 관심 영역 분할 방

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몸체 분할 기법은 비교 기

법과 비슷한 분할 성능은 유지하면서 평균 연산 시간은

약 0.260초로 약 17배 빠르다. 제안하는 관심 영역 분할

기법도 0.5 초 내외의 빠른 검출 속도로 충분히 상용화

가능한 수준을 보인다. 제안하는 분할 기법은 영상 화

질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상 대비 몸의 영역

비율을 계산하여 몸에 가해진 방사능 피폭량을 알 수

있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향후 흉

부 X-ray 영상 외에도 발, 다리, 손 등 다른 부위의

X-ray 영상에서 작동하는 연구와 분할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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