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대는 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

이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비장애인들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반면, 장

애인, 특히 청각장애인은 환경적 및 신체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접근성의 제한과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

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장

애인 265만명 중 청각장애인은 42만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의 고용률은 32.2%에 불

과하여 청각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umber of people employment rate

Physically Disabled 1,176,291 42.8 %

Visually Impaired 250,767 39.7 %

Deaf 425,224 32.2 %

Intellectually Disabled 225,708 28 %

Brain-Lesion Disabled 245,477 13.2 %

Mentally Disabled 104,424 10.9 %

Kidney Impaired 105,842 25.2 %

<표 1> 국내 장애인 및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률 현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AR글래스 기반의 NEAR 개발이

제안되었다. NEAR의 음성자막변환과 위험알람 기

능은 청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방향으로 기대되고 있다.

2. 본론

(그림 1) 전체 시스템 구성도

2.1. STT 기능

STT(Speech-to-Text)기능은 입력음성을 전처리한

후 많은 음성 데이터에 의해 트레이닝된 모델과 비

교해 텍스트 결과를 출력한다. STT엔진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는 첫째, 테스트 오디오 음성파일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원본 텍스트 파일을 준비한다.

둘째, STT엔진을 통해 나온 텍스트 결과파일과 원

본 오디오의 텍스트 파일을 비교해 유사도를 비교한

후 최종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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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중요하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환경적,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적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R
글래스 기반의 NEAR를 개발하였다. NEAR는 음성자막 변환 및 위험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 청각장
애인의 사회활동 제약을 해소한다. STT 기능은 입력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며, MFCC 기능은 다양
한 상황의 소리를 감지하여 위험 알림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향상 및 사
회의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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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성자막 변환 과정

2.2. MFCC 기능

MFCC(Mel-Frequency Cepstral Coefficients)기능

은 여러 상황의 소리(사이렌 소리, 자동차 경적소리,

개 짖는 소리 등)를 NEAR에서 감지하여 입력 시간

도메인의 소리 신호를 작은 크기의 프레임으로 자른

다. 20-30ms 크기의 프레임을 사용하며, 이전 프레

임과 겹치는 영역을 가질 수 있는데, 각 프레임에

대해 Power Spectrum의 Periodogram estimate를

계산한다. 프레임을 푸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도메인

으로 변환한 후 프레임의 주파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한

다. 그 결과를 power Spectrum에 Mel Filter bank

를 적용하고, 각 필터에 에너지를 합산한다. 그리고

Mel 스케일에 따라 주파수 영역을 변환하여 필터

뱅크를 적용 후, 주파수 영역의 각 구간에 대한 필

터 뱅크의 에너지 값을 계산한 결과를 모든 필터 뱅

크 에너지에 로그를 적용하고, 로그를 취함으로써

에너지 스펙트럼의 스케일을 압축하고,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다. 그 값에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코사인 함수로 변환하여 새로운 도메인으로 매핑하는

DCT를 적용한 값에서 Coefficients 2~13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린다. 보통 첫 번째 계수는 에너지 정보

를 담고 있어 제외하고, 2~13번째 계수를 선택한 후,

적용한 값을 토대로 진동 알림으로 위험상황을 알리고

자 한다.

(그림 3) 위험알람 알고리즘

3.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의사소통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AR 글래스 기반의 NEAR 개

발을 중점으로 다루었다. 청각장애인이 일상에서 겪

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위험 상황 인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음성자막 변환 및 위험 알람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활성화되며, 사회의 다

양성과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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