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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detecting the license plates of vehicles.  The proposed 

technology applicable to different formats of license plates detects the numbers by standardizing the 

images at edge points. Specif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format of each license plate, the 

technology captures the image in the character segment, and compares it against the sample model to 

derive their similarity and identify the numbers. Characters with high similarities are used to form a 

group of candidates and to extract the final characters. 

Analyzing the experimental results found the similarity of the extracted characters exceeded 90%, 

whereas that of less identifiable numbers was markedly lower. Still, the accuracy of the extracted 

characters with the highest similarity was over 80%. The proposed technology is applicable to 

extracting the character patterns of certain formats in diverse and useful ways.

▸Keyword: Pattern, License plate, Text extraction, Pattern analysis

I. Introduction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253만대로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교통부는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72만 5,000대가 늘어났다고 집계되었다고 밝혔다[1].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체증, 교통사고 증가, 대기오염 

증가, 주차 공간 부족, 소음 공해, 에너지 소비 증가, 산성비 등

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자동

차는 현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으로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자동차의 증가로 우리 실생활에 직면하는 문제점은 주차 문제, 

자동차를 활용한 범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파트, 학교, 공공장

소 등에서는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주차장 입출입시에 자동

차 번호판을 판독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 운영되고 있고, 또한 자동차 번호 판을 식별하여 교통 법규 

위반 차량 관리, 뺑소니 자동차 및 범죄에 활용된 자동차 추적 

등의 영역에 번호판 식별 기술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1,2].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의 훼손 및 이물질이 묻은 번호판의 경우에

는 번호 추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자동차 번호가 추출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번호 인식 시스템에서 판독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번호판 이미지

를 분할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차량 번호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 구성은 2장에서 번호판 추출 기술에 대한 관련연구를 분석하

고, 분석한 기존 기술에 문제점 및 효율적 접근을 위한 제안 기술을 

3장에서 기술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기술을 실험하여 성능을 분석

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II. Related research

2.1 Number plate analysis

1) Number plate Type

차량 번호판은 모든 자동차의 전․후면에 직사각형으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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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자동차등록 번호판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이다. 해가 갈수록 자동차 수의 급격한 증가

로 색상 및 유형이 바뀌었다. 1973년부터 “자동차의 사용목적

(자가용/사업용) + 한글 한 글자 + 일련 번호(1000~9999)”으

로 구성된다. 1973년 4월, 1996년 1월, 2004년 1월 개정되어 

현재 부분적인 추가 사항 및 변경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 형

식은 “00 가 0000”으로 승용차(01~69), 승합차(70~79), 화물

차(80~97), 특수차(98~99)로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기호

(가~마, 거~저, 고~조, 구~주)로 32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2013년 자가용 자동차에 “하”, “호” 새롭게 추가). 자동차등록

번호판 유형은 그림 1과 같다[1,2,3].

(1973 ~ 1994)

License plate

(1995 ~ 2006)

License plate

(2007) License plate

(2007) License plate

Fig. 1. Number plate Type

2005년 2월부터 경찰차와 관용차에 시범으로 적용하던 유

럽형 번호판(일자형 흰바탕 검은글씨)을 글씨체와 용도기호의 

크기를 변경하여 2006년 11월부터 모든 자가용 자동차에 시행

하였다[1,4,5]

2) Number plate type analysis 

차량 번호판은 1973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용도에 따른 구성과 형식, 색상, 개정시 마다 변하는 색상과 구

조들을 볼 수 있다[1,6]논문에서는 유럽형 번호판(그림2)을 기

본 모형으로 분석하여 제안 기술을 적용한다. 번호 추출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 측면에서 번호판을 분석한다. 

Fig. 2. Number plate format

유럽형 번호판은 가로(≒0.84), 세로(≒0.16)의 비율로 구성

된다. 번호판은 앞 숫자 두 자리, 한글 한 자리, 뒤 숫자 네 자

리, 모두 일곱 자리의 숫자와 글자가 가로로 한 줄로 구성된다.

E1을 중심으로 E2, E3, E4의 거리 비율, E1과 E4, E2와 E3

의 거리 비율로 이미지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미지의 기

울기 비율에 의해 번호판의 정형적인 규격의 정형화를 통해 복

원된 영역별 이미지 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4개의 에지 

포인트가 아닌, 번호판의 정형화된 숫자 및 글자의 배치 패턴에 

의해 번호판이 규격화되어 있다. 이러한 번호판의 특성을 고려

하여 규격화된 번호판의 이미지 패턴을 통해 차량의 번호를 추

출할 수 있도록 블록 패턴 방식을 적용하여 숫자 및 글자를 인

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2.3 Image extraction

1) Extracting particular segments using color 

information

흑백 명암의 변화를 측정하여 영역을 분할하는 기술은 빛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빛에 대한 정보 손실이 적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양극화된 정보로서 형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차별성이 있게 값을 추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명암의 변화에 따른 번호 추출 기법은 

임계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적절한 임계값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 시간과 임계값 조정에 따른 속도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RGB와 HSI 컬러의 특징을 활용한 기법은 주의의 밝기 

값에 영향을 받아 환경적인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다. 이러한 주변의 환경에 민감함을 보완하기 위해 HSI의 H성

분과 Q 성분을 결합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번호판 영역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7]. 

① 원영상의 RGB 값을 추출한다. 

② 일정한 간격으로 RGB 값을 HSI와 YIQ로 변환

③ H 성분과 Q 성분을 추출

④ 각 성분을 0 ~ 255구간으로 정규화

⑤ 추출 데이터 이진화

⑥ 이진 데이터의 수평 프로젝션 적용

⑦ 적응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여 라인 결합하여 세로 후보 구

간들을 추출

⑧ 수직 프로젝션 적용 후 가로 후보 구간들을 추출하여 번

호 영역을 추출 

에지투영 및 방향성에서는 번호판의 수평영역으로 구분하여 

수직영역으로 번호판 영역을 추출한다. 수평영역 추출은 입력

영상의 평균 밝기 값을 계산하고 평균 밝기 값을 고정시켜서 

번호판 인식률을 높였다. 수평방향의 투영데이터를 구하기 위

해 마스크 패턴을 활용하였다.

2) Comparison of pixel units and histograms

동일한 샷 내에서는 화소 값의 변화가 적은 특성으로 i번째 

프레임에서 (x, y)의 화소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임계값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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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른 영역으로 인지하여 이미지 영역을 추출한다. 특정 임

계값을 넘으면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화소 값은 식

1과 같다[7]. 




   



if 
    

 

   임계값        (1)

이러한 화소단위 비교법은 이미지의 정형적인 특성과 임계

값에 의해 이미지 비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추출하

기도 한다. 즉, 페이드와 줌 인/아웃과 같은 영상의 변화, 물체 

이동은 많은 화소의 변화가 있어서 잘못된 검출결과를 갖는다. 

히스토그램 비교법은 유사한 이미지 색상분포에 대한 보편

적인 검출방법이다. 동영상의 경우 인접한 프레임들을 히스토

그램 차이값으로 특정한 임계값으로 장면의 차이를 추출한다. I

와 j를 각각 프레임번호, 히스토그램상의 색상 값, H를 색상 값

에 대한 빈도라 할 때 다음 식에 의해 이미지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다(식2).


 

  




    

                           (2)

히스토그램 방식은 동영상의 경우, 하나의 컷에서는 각 프레

임이 비슷한 특성을 유지하여 이미지의 차이가 적을 때 유리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히스토그램 비교법은 밝기의 변화에 예

민한 특성을 갖는다. 조명과 빛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잘 못된 

이미지 비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을 갖는다. 

3) Comparison of entropy and edge images

엔트로피는 확률을 이용한 기법으로 두 이미지의 엔트로피 

차이로 영상을 비교한다. 같은 영상이라 할지라도 조명의 변화

가 발생하면 히스토그램 방법은 잘못된 영상 비교 값을 추출하

나, 엔트로피 값은 밝기 변화가 있어도 영상의 복잡도에 영향이 

적다. 히스토그램의 비교법과 엔트로피 비교법을 같이 활용하

여 어느 특정한 임계값으로 이미지를 비교하여 영상의 유사도

를 판단한다. 히스토그램 값이 HValue이고, w는 가중치, 엔트로

피 값이 EValue 일 때 다음과 같이 임계값 IValue은 식3으로 구할 

수 있다. 


  

                               (3)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미지의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엔트로피는 밝기 변화에 강력한 장점을 갖지만, fade 서

서히 밝기의 변화에는 잘 못된 영상 비교 결과를 추출하는 단

점을 갖는다. 

압축영역에서의 에지 영상 비교법은 AC 계수에서 저주파 5

개의 강도 PL과 임계값으로 에지 블록을 계산하여 에지 영상을 

구한다. 참조 프레임의 수평과 수직의 에지 히스토그램과 현재 

프레임의 에지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영상의 차이 값을 추출

한다(식4, 식5). 


 

 
 

 
 



 
 위치의계수

                       (4)

   
  

  






 
  

  


  

 

   에지영상의가로 세로크기
  수평 수직방향의움직임벡터

                (5)

AC 계수를 이용한 것 보다 DCT 계수를 활용하는 것이 이미

지 비교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밝기 값이 변하는 블록

에는 DCT의 DC 크기를 디코딩하여 이미지 비교 처리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

III. Text extraction technique using

block pattern

3.1 Process for extraction block patterns

그림 3은 번호판 이미지에서 숫자 및 한글 텍스트를 추출하

는 과정이다.

Fig. 3 Pattern Extraction Process 

➀ Image Extraction : 카메라로 찍은 차량의 번호판 영상 

이미지를 추출

➁ Standardization : 추출한 이미지를 번호판 규격에 맞도

록 크기 비율을 적용하여 표준 모델로 변환

➂ Blocking : 표준화된 이미지를 한글 텍스트 및 숫자 영역

으로 구분하여 글자별로 블록을 나누고 블록별 패턴 처리

를 위해 세분화 블록 생성

➃ Pattern Analysis : 세분화된 블록의 패턴 영상을 화소 

및 이미지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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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Similarity Extraction : 분석된 이미지 패턴을 표본 모델

과 비교하여 수치화

3.2 Image Standardization

유럽형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세로 비율이 0.84, 0.16을 갖

는다. 번호판을 보는 각도에 따라 각 에지 값을 기준으로 비율

이 달라진다. 그림 4와 같이 보는 방향에 따라 에지의 기울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Image Edge Slope

Fig. 4. Edge slope of Image

에지의 기울기는 4개의 에지 라인을 통해 기울기 정도를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5와 같이 기울기 및 에지 점을 표현할 수 

있다. 

Fig. 5. Image Edge Point

E_Grandient horizontal1과 E_Grandient horizontal2는 가

로방향의 포인트로서 가로방향의 기울기이고 E_Grandient 

vertical1과 E_Grandient vertical2는 세로방향의 기울기를 나

타낸다. E_Grandient은 E(1~4)을 기준으로 기울기 값을 얻을 수 

있다. E1의 에지 포인트 E1(x, y)를 중심으로 E2의 에지 포인

트의 위치값 E2(x,y)로 E_Grandient horizontal1의 기울기를 

얻는다. E_Grandient horizontal2 또한 E3(x, y)와 E4(x, y)의 

위치 값으로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기울기 값은 식 6으로 구

할 수 있다. 

     


    


  and   


                   (6)

기울어진 이미지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정규화하여 정확한 

번호판의 규격 비율로 복원하여 처리한다. E1의 (x, y) 값을 중

심으로 E3(x, y)의 가상 위치를 선정하고 선정된 값을 중심으

로 E2와 E4의 위치 값을 조정한다. E2의 위치 값은 규격화된 

번호판의 크기 비율로 적용하여 4개의 에지 포인트를 가상 포

인트로 선정하여 현재의 에지 포인트와 가상 위치 포인트를 거

리 및 이동 벡터를 구하여 이미지를 확장 및 축소하여 규격화

한다. 이미지 규격화를 위한 절차는 그림6과 같다. 

Fig. 6. Image Standardization 

Process

① 에지 포인트 추출 : 주어진 영사에서 E1, E2, E3, E4의 

(x,y) 포인트를 추출하여 번호판 영역의 포인트를 도출

② 기울기 값 구하기 : 추출된 영상의 에지 포인트를 중심으

로 E_Grandient horizontal1, E_Grandient horizontal2, 

E_Grandient vertical1, E_Grandient vertical2 값 계산

③ 표준화를 위한 가상 포인트 선정 : 기울어진 영상을 규격

화된 모델로 복원하기 위해 번호판 규격 비율에 맞는 가

상 이미지 생성

④ 정규화 : 가상 규격 포인트에 E(1~4)의 에지 값을 계산하

여 (x, y) 포인트를 이동

⑤ 확장 및 축소 : 정규화에 의해 이동한 에지 포인트를 중심

으로 벡터 값을 구하여 전체 이미지 영역을 축소 및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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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준 규격으로 변환된 이미지는 텍스트의 숫자와 글

자를 추출하기 위해 영역별 블록으로 분할하여 처리한다. 

3.3 Image Block Process

표준화된 이미지는 영역별 블록으로 분할하여 패턴을 추출

한다. 그림 7과 같이 블록은 60(가로(6)*세로(10))개의 블록으

로 분할 처리한다.

Fig. 7. Image Blocking

60개로 블록화된 영역은 1번부터 60개의 블록화 하여 행렬블

록을 갖는다. 그림 8과 같이 ‘0’ 숫자 이미지의 경우, 1번 블록은 

(0,0), 2번 블록(0,1)과 같이 구성되며 10행 6열로 분할한다.

(0,0) (0,1) (0,2) (0,3) (0,4) (0,5)

(1,0) (1,1) (1,2) (1,3 (1,5)

(2,0) (2,1) (2,2) (2,3) (2,4) (2,5)

(3,0) 3,1) (3,2) (3,3) (3,4) (3,5)

(4,0) (4,1) (4,2) (4,3) (4,4) (4,5)

(5,0) (5,1) (5,2) (5,3) (5,4) (5,5)

(6,0) (6,1) (6,2) (6,3) (6,4) (6,5)

(7,0) (7,1) (7,2) (7,3) (7,4) (7,5)

(8,0) (8,1) (8,2) (8,3) (8,4) (8,5)

(9,0) (9,1) (9,2) (9,3) (9,4) (9,5)

Fig. 8. Image Matrix Fraction

그림 8과 같이 분리된 블록은 블록별로 숫자와 텍스트 영역

으로 구분하여 표준 패턴과 비교하고 유사도 값을 추출한다.  

행렬 블록 (i,j)로 블록화된 이미지는 이미지 패턴 처리를 위해 

0과 1사이의 데이터로 양자화한다. 양자화 데이터는 0/0.5/1로

써 색상 코드 값에 따라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즉, 배경색을 0으로 하고 글자색을 1로 처리하여 배경색과 글

자색 색상 분포도를 기준으로 3 등분하여 배경색과 유사하면 

0, 글자색과 유사하면 1로하고, 중간 값에 해당되면 0.5로 변환

하여 처리한다. 배경색(RGBbg)은 번호판에서 글자 이외의 영역

에서 기본 색상값을 추출하고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기준값을 

설정하여 처리한다(식 7).

  
  

  

   

  
  

  

           (7)

  
  

  

    

추출 색상값의 범위는 그림 9와 같다.

(GBR, BGR, BGR) ~ (Rgb, Ggb, Bgb) ~ (TextR, TextG, TextB)

      0         ~      0.5      ~           1  
      

Fig. 9. Value Extraction

그림 10은 행렬 블록의 (0,2),(0,3),(0,4),(1,2),(1,3),(1,4)을 

양자화한 결과다.

(0,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1 1 1

0 0 0 0 0 0 0 0 0 0

0.5 0.5 1 1 1 1 1 1 1 1

0.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0.5 0.5 0.5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5 0.5 0.5 0 0 0 0 0 0

1 1 1 0.5 0.5 0.5 0 0 0 0

1 1 1 1 1 1 0.5 0 0 0

1 1 1 1 1 1 1 0.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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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5 0.5

1 1 1 1 1 1 0.5 0.5 0 0

1 1 1 1 1 0.5 0 0 0 0

1 1 1 1 0.5 0 0 0 0 0

1 1 0.5 0.5 0 0 0 0 0 0

1 0 .5 0.5 0 0 0 0 0 0 0

(1,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5 0.5 0.5 0.5 1 1 1 1 1 1

0.5 0.5 0.5 0.5 0.5 0.5 0.5 1 1 1

0 0 0 0 0.5 0.5 0.5 0.5 0.5 1

0 0 0 0 0 0 0 0 0 0.5

0 0 0 0 0 0 0 0 0 0

(1,4)

1 1 1 1 1 1 1 0.5 0.5 0

1 1 1 1 1 1 1 1 0.5 0

1 1 1 1 1 1 1 1 1 0.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0 1 1 1 1 1 1 1 1 1

IV. Efficiency Analysis

4.1 Block Pattern Analysis

번호판의 표본 모델과 비교 대상의 번호판은 3.3절에서 변환

된 블록 양자화 값에 의해 패턴이 비교된다. 표본 모델을 비교

대상의 모델에 f: (x,y) → (x,y)’의 관계로 값을 추출한다. 표본 

모델의 행렬블록 (x, y)는 식 8로 얻을 수 있다.

  ′  

 ≠′  

  

 ′


























 or ≠








′

′

′


′

′








             (8)

비교대상의 모델은 허용번호의 표본 모델을 순서적으로 비

교하여 유사도가 제일 많은 표본 모델을 추출한다. 이렇게 선정

된 표본 모델들을 조합하여 숫자를 완성하고 이미지 전체 패턴

으로 모델을 검증한다.

4.2 Analysis of Experiment

제안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번호판 이미지를 적용하

여 테스트한다. 실험을 위한 번호판 표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

해 비공개 모델로 사이즈 및 촬영 각도의 변화, 손상 및 이물질

에 의한 번호 식별의 어려운 상황으로 테스트 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는 이미지 표준화 과정으로 기울기가 조정되

고 에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영역별 글자 이미지를 추출한다. 추

출한 이미지는 표준 모델과 비교하여 유사도 값을 구하고 최종 

인식된 번호를 도출한다. 

Fig. 11. Normal Image

그림 11은 일반적인 번호판 이미지를 촬영한 이미지로서 10

개의 번호판을 제안기술로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적게는 

92%의 유사도를 갖는다.

Fig. 12. Image by Location

그림 12는 분석하기 위한 번호판을 정상적으로 앞에서 촬영

하고 위/아래/왼쪽/오른쪽/왼쪽 위/왼쪽 아래/오른쪽 위/오른쪽 

아래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최소 약 91%의 유

사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촬영한 이미지와 비교하여 낮은 유

사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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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imilarity of Number

그림 13은 각 번호별로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한 결

과이다. 각 숫자가 다른 숫자와의 차별적 유사성을 갖는지를 분

석한 실험이다. 

기존 명암벡터[8]를 위한 기술은 차량번호판의 기울기 및 

노이즈에 의한 훼손된 영역 경우, 번호 인식률이 낮은 반면 본 

제안 기술은 보다 높은 성능을 발휘하였고, 번호판 이미지 기울

기 조정을 통한 번호 추출기술[9] 보다 명암 대비 글씨 추출 

기법을 활용하여 높은 인식 및 성능을 보였다.

제안 모델의 실험 결과 약 90% 이상의 실험 결과를 얻었다. 

다소 낮은 유사성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각 숫자의 표준 모델

과 각기 다른 숫자를 비교한 결과는 번호를 판별하는데 월등한 

차이의 유사성 결과를 도출하여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데 어려

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번호판의 훼손이나  식별하기 어렵도

록 이물질이 묻은 번호판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추

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유사성을 비교한 결과로는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얻었다.

V.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의 글자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

을 제안하였다. 번호판 이미지를 표준화하고 에지 포인트로 글

자에 대한 이미지 영역을 추출하여 각 영역별 글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유사성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값은 표준 모델

과 비교하여 유사성이 제일 높은 글자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동차 번호판 모델은 2007년에 개정된 

차량용 번호판을 표본으로 적용한 기술이다. 2019년에 새롭게 

자동차 번호판 모델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포맷이 

다른 과거의 자동차 번호판에 제안 기술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을 각 모델별로 에지 

포인트로 영역별 글자를 추출하여 적용한다면 추후 개정된 차

량 번호판을 포함한 글자 추출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장안대학교 2018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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