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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2D 이미지
에서 3D 정보를 추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그러나 기존 연구는 형태 복원이나 깊이 추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적인 이미지에서 객체의 행동 변화를 정량적
으로 모델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2]. 특히 단일 이
미지로부터 객체의 동작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
는 드물다[3].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단일 2D 이미지에
서 객체의 키포인트를 추출한 뒤 이를 3D 키포인트로 변환
하고, 시간 축 개념을 도입하여 행동 변화를 수학적 변환 행
렬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런 다음, 고문헌인 무
예도보통지 내의 권법편에 적용한다[4-5]. 특히 3D 키포인
트의 행동 변화를 중점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정적인 이
미지로부터 동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고 
행동 인식, 로봇 제어, 증강 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관련연구

1.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데이터 변환 연구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데이터 변환 연구는 고문헌의 글
과 2D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3D 객체로 가상환경에 복원
하는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무예도보통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한 사례다. 텍스트 및 이미지 간 정보 
손실 문제와 복원 기술에 한계가 있다. 

 

▶▶ 그림 1. 무예도보통지 본국검 메타버스 적용사례 

  그림 1은 고문헌인 무예도보통지의 텍스트 데이터와 2D
이미지 데이터를 메타버스 기술을 통한 3D가상환경에 복원
하는 사례를 나타낸다. 

Ⅲ. 2D-To-3D 변형 기반 복원 메커니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 동작을 이두 운동으로 설
정하고 단계별로 나타낸다.

1. 키포인트 기반 3D 변환 및 동작 특성 추출 기법

Step 1. 회전할 부위의 원점 선정

  이두 운동은 회전시킬 대상을 전완으로 하고, 회전축을 팔
꿈치로 설정하면, 전완을 팔꿈치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Step 2. 원점과 회전할 부위에 수직으로 회전축 설정

  이두 운동에 적합한 행위를 모델링하기 위해 y-축을 전완
에 수직인 방향으로 설정한다.

Step 3. 키포인트를 원점으로부터 가리키는 벡터 표현

  회전시킬 대상, 즉 전완에 대한 키포인트를 원점으로부터 

고문헌 내 2D 이미지로부터 3D 객체 추출 메커니즘
The 3D Object extraction mechanism from a 2D image 

within Culture Heritage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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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존의 암각화, 고문헌(무예도보통지, 동의보감, 조선왕조의궤 등) 내에 이미지들의 행위 예측 및 복원 문제가 이슈화 되
고 있다. 옛 조상들의 생활 습관, 문화 행위, 무예 동작 등을 고유 의미을 유추하려고 한다. 최근 AI 기반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2D 이미지에서 3D 정보를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AI 방식을 적용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D-To-3D 변형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즉 단일 이미지 내에서 하나의 2D 객체 키포인트(x,y) 식별하
고, 3D 객체 키포인트(x,y,z)로 변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시간 축을 도입해 행동 변화를 수학적 행렬로 모델링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이는 객체의 3D화 및 행동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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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 벡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식 (1)에서 아래첨자 는 팔꿈치인 원점(회전축) 에서
부터 전완의 키포인트 인덱스 로 향하는 벡터를 의미하며, 
이는 3D 키포인트 생성 모델이 반환하는 전완의 벡터 과 

팔꿈치 벡터 의 차로 표현된다.

2. 시공간 변환행렬을 활용한 동작 모델링 방법

Step 4. y-축에 대해 키포인트를 회전시키는 회전 행렬 
연산자 적용

  y-축에 대한 회전은 만큼 회전할 때 삼각함수 cos와 
sin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os  sin
  

sin  cos
(2)

  식 (2)에서 팔꿈치에 대한 전완의 움직임에 적용하려면 이 
회전 행렬 연산자를 식 (1)의 벡터 에 적용하고, 결과 벡

터 ′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식 (3)과 같이 표현
한다. ‘′ ’은 한 번의 회전, 즉 한 번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
렇게 변환이 완료된 ′은 회전이 완료된 좌표를 의미하며, 
이는 이두 운동이 수행된 것을 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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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한 동작 모델링 방법 적용 사례

  제안한 2D-to-3D 변형 기반 동작 모델링 방법은 문화유
산 콘텐츠 복원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사
례로 조선시대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 권법편 무술 삽화를 
디지털화하여 3D 콘텐츠로 복원한다.

▶▶ 그림 2. 키포인트 좌표 기반 2D-To-3D 생성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권법의 특정 동작을 대상으로 삼
았다. 먼저, 각 삽화 이미지에서 인체 관절을 대표하는 키포
인트를 추출하고, 제안된 방법을 통해 해당 키포인트를 3차
원 좌표로 복원한다. 복원된 3D 좌표를 기반으로 팔, 다리 
등 특정 부위의 움직임을 시공간 변환 행렬로 모델링한다. 
그림 2처럼 삽화에 묘사된 '팔꿈치를 축으로 전완을 회전시
키는 동작'의 경우, 팔꿈치를 원점으로 설정하고 전완에 수
직인 방향으로 y축을 설정한 뒤, 키포인트에 회전 행렬을 적
용하여 문헌의 움직임 복원한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단일 정적 2D 이미지로부터 객체의 행동을 수학적
으로 모델링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2D 이미지 객체의 
키포인트를 추출하고 이를 3D로 변환한 뒤, 시간 개념을 적
용해 변환 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기
존의 영상 기반 접근 없이도 동적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향후, 제안하는 방법을 확장하여 행동 분류, 이상 
탐지, 시뮬레이션, 아바타 생성 등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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