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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세 집단만을 판별분석 할 경우에 계산되는 오분류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치 판별을 목적으로 하며,

쉽게 응용 가능한 간단한 영향함수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수식을 이용하여 안면 데이터로 세 가지 사상체
질을 분류해보고 각 관찰값들의 오분류확률에 대한 영향함수를 계산하였다. 이상치를 제거하고 재 판별분석을 하는

데있어, 오분류확률에대한영향함수를이용하는것이효율적인방법임을확인하였다.

주요용어: 영향함수, 판별분석, 오분류확률, 이상치.

1. 서론

우리는 자료집단에서 다른 관찰값에 비해 유난히 작거나 큰 값으로 보통의 관찰값과는 다른 관찰값
을 이상치(outlier)라 정의한다. 이상치를 발견하고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영향함

수(influence function)는 Hampel (1974)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Hampel에 의하여 제안된 영

향함수는통계학의모든분야에서응용되고있다.

Kim (1992)은 이차원 분할표의 대응분석에서 고유치들에 대한 이론적인 영향함수를 유도하였으며 이

를 다차원 분할표의 대응분석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였다. Kim과 Lee (1996), Kim (1998)은 χ2통계

량에 대한 영향함수를 다루었고, Kim 등 (2003)은 허용한계에 대한 영향함수를 그리고 Kim과 Kim

(2005)은 t통계량에 대한 영향함수를 유도하였고, Lee (2008)는 변이계수에 대한 영향함수를 유도하였

다. 다변량분석방법중의하나인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에서는이를시행하기위해계산하는

표본 평균과 분산-공분산 행렬이 이상치에 대해 민감하다. Campbell (1978)은 판별분석에서 이상치 탐

지에 영향함수를 최초로 이용하였고, Johnson (1987)은 Bayesian approach에 영향함수를 이용하였다.

그후에 Critchley와 Vitiello (1991)과 Fung (1992)이두그룹을판별하는판별분석에영향함수를이용
하였고, Fung (1996)은세집단이상을판별하는판별분석에서영향함수를이용하여이상치를검색하고

이상치에따른오분류확률(misclassification probability)을탐색하는연구로확장하였다.

영향함수를 이용하여 판별분석 시 이상치를 탐색하는 기존 연구에서는 탐색된 이상치를 제거하여 나머
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하였을 경우 오분류확률이 어느정도 향상되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상치를 정의하고 이상치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룹을 판별하는
모형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이상치를 정의하는 기준과 판별분석 결과 오분류확률이 어느정도 나타나

는지를고려할필요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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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의학은 조선시대 이제마 선생으로부터 창안되어 인간을 사상체질(태양, 태음, 소양, 소음)로 분

류해 이에 맞추어 생리, 병리, 진단,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한의학의 한 학문 분야이다. 사상체질은 다

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한의학적 진단방법인 보고 듣고 묻고 만져보는 사진법을 이용하여 체질을 진

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객관화 및 표준화 하여 한의사 진단법을 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방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진단에 활용되는 한방의료기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신뢰도 증진 연구
가진행되었으며 (이혜정등, 2010; Ryu 등, 2010), 진단정확도를높이기위한타당도연구가진행되었
다 (강재환 등, 2009; 진희정 등, 2010).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체질진단결과는 약진을 통해 확인
된 체질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진희정 등, 2010),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 체형, 음성, 피부, 성정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모두 종합하여 체질을 진단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안면의 특징은
체질진단에 있어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되어 있으며 (이준희 등, 2007), 안면사진에 나타난

특징점 사이의 거리, 각도, 비율 정보 등을 이용하여 체질을 판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주

등, 2005; Koo 등, 2009; 도준형 등, 2010). 하지만 체질이 진단된 전체 데이터 중에는 안면의 체질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안면 정보의 활용도는 높지만 데이터 분

석결과 모형의 타당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체질을 판별하는 것보

다 체질특성이 애매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체질특성이 뚜렷한 케이스만 이용하여 체질을 판별하는 분석

을할필요성이있다. 이때, 실제로는네개의체질이존재하나태양인은그수가무시할만큼적어거의
모든사상체질판별분석은세그룹간의판별분석으로충분해진다.

본연구는안면데이터에서영향함수를도입하여안면특성으로체질이확실히구분되지않는사람을밝
혀내고, 안면에서나타나는체질특성이뚜렷한사람들을대상으로체질을재판별한경우오분류확률이

어느정도감소하는지검토해보고자한다.

2. 오분류확률에 대한 영향함수

2.1. 오분류확률(misclassification probability)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는 m개의 모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고(Np(µµµi,ΣΣΣ), i = 1, . . . ,m), 계산의 간편화

를 위해 집단의 사전확률(prior probability)과 비용함수(cost function)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관찰
벡터 xxx는 p개의 판별변수로 구성되어있는 랜덤벡터이며, 이 관찰벡터가 Ri에 속하면 그룹 πi로 판정

한다. 이때, 오분류확률(misclassification probability)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판별분석의 규칙에 따른
Ri는다음과같이주어진다 (Fung, 1996).

Ri =
∩
j ̸=i

[
2(µµµj −µµµi)

TΣΣΣ−1xxx+µµµT
i ΣΣΣ

−1µµµi −µµµT
j ΣΣΣ

−1µµµj < 0
]
. (2.1)

πi와 πj의그룹간마할라노비스거리(Mahalanobis distance)의제곱은아래와같다.

∆2
ij = (µµµi −µµµj)

TΣΣΣ−1(µµµi −µµµj).

Fung (1996)은 판별분석의 규칙인 식 (2.1)에 의하여 실제 πi그룹에 속하는 관찰벡터의 오분류확률인
MPi가다음과같이주어짐을보였다.

MPi = 1−G (bi1, . . . , bi,i−1, bi,i+1, . . . , bim) ,

여기서 bij = ∆ij/2이며 G는다변량표준정규분포함수이다.

위 식은 1 − P (Ri |xxx ∈ πi)의 다른 표현이며, 즉 P (Ri |xxx ∈ πi) = G(bi1, . . . , bi,i−1, bi,i+1, . . . , bim)이

며, zj = (µµµj − µµµi)
TΣΣΣ−1(xxx − µµµi)/∆ij라 할 때, 식 (2.1) 내의 부등식 2(µµµj − µµµi)

TΣΣΣ−1xxx + µµµT
i ΣΣΣ

−1µµµ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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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µµT
j ΣΣΣ

−1µµµj < 0은 (µµµj − µµµi)
TΣΣΣ−1(xxx − µµµi)/∆ij < ∆ij/2가 되므로 P (Ri |xxx ∈ πi)는 P [

∩
j ̸=i zj < bij ]가

된다. 이때 zj들은 각각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며 j ̸= k인 두 zj , zk간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ung, 1996).

cov(zj , zk) =
∆2

ij +∆2
ik −∆2

jk

2∆ij∆ik
. (2.2)

2.2.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s)

T는 분포함수에 대해 실수값을 갖는 범함수(real-valued functional), 즉 일련의 모수이고, Fi, (i =

1, . . . ,m)는 분포함수라고 하자. 그리고 δx는 실수 공간의 한 점인 x에서 확률이 1인 분포함수이다.

r번째 그룹의 분포함수에 임의의 관찰값 xxx를 추가함으로써 생기는 Fr과 δx의 혼합분포함수는 F̃r =

(1− ϵ)Fr + ϵδx이며, 이때 F̃r을 Fr의섭동(perturbation)이라한다.

Hampel (1974)은범함수에 T (F )대한 xxx의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를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

IF(T,xxx) = lim
ϵ→0

T (Fr)− T (F )

ϵ
.

그리고 Fung (1996)은 r번째 그룹에 섭동(pertubation)이 된 분포함수를 바탕으로 ∆2
ij의 영향함수가

아래와같이주어짐을보였다.

I
(
xxx;∆2

ij

)
=


wr∆

2
ij − wrψ

2
ij , i ̸= r, j ̸= r,

wr∆
2
ij + 2ψij − wr∆

2
ij , i = r,

wr∆
2
ij − 2ψij − wr∆

2
ij , j = r,

(2.3)

여기서 ψi = (µµµi −µµµj)
TΣΣΣ−1yyy이며, yyy = xxx−µµµr이다.

한편, 같은상황에서 Fung (1996)은오분류확률에대한영향함수를다음과같은형태로유도하였다.

I(xxx;MPi) = −
∑
j ̸=i

∂G(bi1, . . . , bi,i−1, bi,i+1, . . . , bim)

∂bij
I(xxx;∆2

ij)
/
4∆ij . (2.4)

위의 식은 m개의 모집단에 대해 판별분석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영향함수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식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3개의 모집단에 대한 판별분석을 시행하는 경우로 구체화
하여제시하고이를이용하여오분류확률의변화를살펴보았다.

3. 3개 집단 판별분석에서의 오분류확률에 대한 영향함수

3개의 모집단에 대한 오분류확률의 영향함수는 식 (2.4)에서 i = 1, 2, 3인 경우이며, i = 1인 경우의 오

분류확률에대한영향함수는아래와같다.

I(x;MP1) = −
∑
j ̸=i

∂G(b12, b13)

∂b1j
• I(x;∆2

ij)
/
4∆ij

= −∂G(z2 < b12, z3 < b13)

∂b12

(
I(x;∆2

12)

4∆12

)
− ∂G(z2 < b12, z3 < b13)

∂b13

(
I(x;∆2

13)

4∆13

)
, (3.1)

여기서 G(z2 < b12, z3 < b13)는
∫ b13
−∞

∫ b12
−∞ f(z2, z3)dz2dz3이며, z2, z3는 각각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공분산이식 (2.2)에의해주어지므로, 이변량결합확률밀도함수 f(z2, z3)는아래와같이주어진다.

f(z2, z3) =
1

2π|ΣΣΣ| 12
• exp

(
−
(
z2
z3

)′

ΣΣΣ−1

(
z2
z3

)/
2

)
,



944 이혜정, 김홍기

여기서 ΣΣΣ =
[

1 cov(z2,z3)
cov(z2,z3) 1

]
이다.

그러므로식 (3.1)의첫번째편미분 {∂G(z2 < b12, z3 < b13)}/∂b12는 ∂/∂b12
∫ b13
−∞

∫ b12
−∞ f(z2, z3)dz2dz3 =∫ b13

−∞ f(b12, z3)dz3로주어지게된다.

한편이식의 f(b12, z3)는아래와같다.

f(b12, z3) =
1

2π|ΣΣΣ| 12
• exp

(
−
(
b12
z3

)′

ΣΣΣ−1

(
b12
z3

)/
2

)
, (3.2)

여기서 ΣΣΣ =
[

1
(∆2

12+∆2
13−∆2

23)/2∆12∆13

(∆2
12+∆2

13−∆2
23)/2∆12∆13

1

]
이다.

식 (3.2)의
(

b12
z3

)′
ΣΣΣ−1

(
b12
z3

)
은아래와같이유도된다.

(
b12
z3

)′

ΣΣΣ−1

(
b12
z3

)
=

(
b12
z3

)′
1

|ΣΣΣ|

 1 − (∆2
12 +∆2

13 −∆2
23)

2∆12∆13

− (∆2
12 +∆2

13 −∆2
23)

2∆12∆13
1

( b12
z3

)

=
1

|ΣΣΣ|

(
b212 − b12z3

(∆2
12 +∆2

13 −∆2
23)

∆12∆13
+ z23

)
=

1

|ΣΣΣ|

[
z3 −

b12(∆
2
12 +∆2

13 −∆2
23)

2∆12∆13

]2
− b212(∆

2
12 +∆2

13 −∆2
23)

2

4∆2
12∆

2
13

+ b212

그러므로다시식 (3.2)를정리하면

1
√
2π

√
2π|ΣΣΣ| 12

• exp

(
−
[
z3−

b12(∆
2
12+∆2

13−∆2
23)

2∆12∆13

]2/
2|ΣΣΣ|

)
• exp

(
−b212

[
1− (∆2

12+∆2
13−∆2

23)
2

4∆2
12∆

2
13

]/
2|ΣΣΣ|

)
가 된다. 여기서 1/(

√
2π|ΣΣΣ|1/2) • exp(−[z3 − {b12(∆2

12 + ∆2
13 − ∆2

23)}/{2∆12∆13}]2/2|ΣΣΣ|)는 평균이
{b12(∆2

12 + ∆2
13 − ∆2

23)}/(2∆12∆13)이고, 분산이 1 − (∆2
12 +∆2

13 −∆2
23)

2/(4∆2
12∆

2
13)인 정규분포의

pdf이며, 이를이용하여다시식 (3.1)의첫번째편미분식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2π

• e−
b212
2 •

∫ b13

−∞
f
(
x;µ12, σ

2
12

)
dx,

여기서 µ12 = {b12(∆2
12 +∆2

13 −∆2
23)}/(2∆12∆13), σ

2
12 = 1− (∆2

12 +∆2
13 −∆2

23)
2/(4∆2

12∆
2
13)이다.

이와같은방법으로식 (3.1)의두번째편미분 ∂G(z2 < b12, z3 < b13)/(∂b13)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1√
2π

• e−
b213
2 •

∫ b12

−∞
f
(
x;µ13, σ

2
13

)
dx,

여기서 µ13 = b13(∆
2
12 +∆2

13 −∆2
23)/(2∆12∆13), σ

2
13 = 1− (∆2

12 +∆2
13 −∆2

23)
2/(4∆2

12∆
2
13)이다.

이 편미분 값들과 식 (2.3)에 주어진 ∆2
ij에 대한 영향함수를 이용하면 I(x;MP1)를 구할 수 있으며 아

래와 같이 나타나고, 동일한 과정으로 i = 2, 3인 경우의 오분류확률에 대한 영향함수는 아래와 같이 주

어진다.

I(x;MP1)

= −
∑
j ̸=i

∂G(b12, b13)

∂b1j
• I(x;∆2

ij)/4∆ij

= − 1√
2π
e−

b212
2

∫ b13

−∞
f(x;µ12, σ

2
12)dx • I(x;∆

2
12)

4∆12
− 1√

2π
e−

b213
2

∫ b12

−∞
f(x;µ13, σ

2
13)dx • I(x;∆

2
13)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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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µ12 = b12(∆
2
12+∆2

13−∆2
23)/(2∆12∆13), µ13 = b13(∆

2
12 +∆2

13 −∆2
23)/(2∆12∆13)이며, σ2

12 =

σ2
13 = 1− (∆2

12 +∆2
13 −∆2

23)
2/(4∆2

12∆
2
13)이다.

I(x;MP2)

= −
∑
j ̸=i

∂G(b12, b23)

∂b2j
•
I(x;∆2

ij)

4∆ij

= − 1√
2π
e−

b212
2

∫ b23

−∞
f(x;µ21, σ

2
21)dx • I(x;∆

2
12)

4∆12
− 1√

2π
e−

b223
2

∫ b12

−∞
f(x;µ23, σ

2
23)dx • I(x;∆

2
23)

4∆23
,

여기서 µ21 = b12(∆
2
12 + ∆2

23 − ∆2
13)/(2∆12∆23), µ23 = b23(∆

2
12 + ∆2

23 − ∆2
13)/(2∆12∆23)이며,

σ2
21 = σ2

22 = 1− (∆2
12 +∆2

23 −∆2
13)

2/(4∆2
12∆

2
23)이다.

I(x;MP3)

= −
∑
j ̸=i

∂G(b13, b23)

∂b3j
•
I(x;∆2

ij)

4∆ij

= − 1√
2π
e−

b213
2

∫ b23

−∞
f(x;µ31, σ

2
31)dx • I(x;∆

2
13)

4∆13
− 1√

2π
e−

b223
2

∫ b13

−∞
f(x;µ32, σ

2
32)dx • I(x;∆

2
23)

4∆23
,

여기서 µ31 = b13(∆
2
13 + ∆2

23 − ∆2
12)/(2∆13∆23), µ32 = b23(∆

2
13 + ∆2

23 − ∆2
12)/(2∆13∆23)이며,

σ2
31 = σ2

32 = 1− (∆2
13 +∆2

23 −∆2
12)

2/(4∆2
13∆

2
23)이다.

이와 같이 3가지 그룹에 대한 오분류확률의 영향함수를 구한 후 이를 평균하여 전체 오분류확률의 영향
함수 I(x;MP)를 구한다. 일반적인 영향함수는 모집단 분포함수 Fi에서 정의되며 I(x;MP)로 주어지

지만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경험적 분포함수 F̂i에 의하여 경험적 영향함수(empirical influence func-

tion; EIF)인 EI(x;MP)가구해지게된다.

4. 예제

조선시대에 이제마 선생이 발표한 사상체질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오장육부의 허와 실의 정도에 따

라 4가지 체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상체질을 객관화와 표준화된 방법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상체질을 안면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할 경우, 체질특성이 애매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체질특성이뚜렷한케이스만이용하여체질을판별할필요성이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향함수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제거한 경우에 판별분석을 시행한 결과의 오분류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약진결과를 이용하여 사상체질이 태

음인(TE), 소양인(SY), 소음인(SE)으로 판정된 360명의 남성 데이터이며 7개의 안면변수를 이용하

여 판별분석을 시행하고 각 데이터에 대하여 오분류확률의 영향함수를 구하였다. 각 데이터에 대한

EI(x;MP)는그림 4.1과같다.

EI(x;MP)분포는 0에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EI(x;MP)값이 큰 값은 해당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 오분류

확률이 커짐을 의미하며 EI(x;MP)값이 작은 값은 해당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 오분류확률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EI(x;MP)값이 0보다작은경우의케이스들은판별분석을시행할경우오분류확률이

작아짐을예상할수있다.

EI(x;MP)값이 작은 케이스들만으로 한 판별분석 결과의 오분류확률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EI(x;MP)의 기준을 줄이면서 케이스를 탈락시키고 남은 케이스들만으로 판별분석을 재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표 4.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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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EI(x;MP) 분포

표 4.1. EI(x;MP)의 기준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구분
예측 소속집단

N %N 오분류확률
TE SE SY 전체

TE 100 27 27 154

전체 빈도 SE 20 53 21 94 360 100% 46.1%

SY 29 42 41 112

TE 94 11 28 133

EI(x;MP) < 0.17 빈도 SE 11 55 21 87 324 90.0% 39.8%

SY 23 35 46 104

TE 90 12 20 122

EI(x;MP) < 0.087 빈도 SE 6 53 16 75 288 80.0% 33.3%

SY 19 23 49 91

TE 92 7 11 110

EI(x;MP) < 0.046 빈도 SE 5 51 9 65 252 70.0% 24.6%

SY 12 18 47 77

TE 86 3 5 94

EI(x;MP) < 0.0026 빈도 SE 2 48 5 55 216 60.0% 15.3%

SY 7 11 49 67

TE 85 3 4 92

EI(x;MP) < 0 빈도 SE 1 47 5 53 211 58.6% 13.7%

SY 7 9 50 66

EI(x;MP) 분포는 0에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EI(x;MP)값이 큰 값은 해당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 오분

류확률이 커짐을 의미하며 EI(x;MP)값이 작은 값은 해당 데이터를 추가한 경우 오분류확률이 작아짐

을 의미한다. 따라서 EI(x;MP)값이 0보다 작은 경우의 케이스들은 판별분석을 시행할 경우 오분류확

률이작아짐을예상할수있다.

EI(x;MP)값이 작은 케이스들만으로 한 판별분석 결과의 오분류확률이 감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EI(x;MP)의 기준을 줄이면서 케이스를 탈락시키고 남은 케이스들만으로 판별분석을 재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표 4.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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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판별확률의 기준에 따른 판별분석 결과

구분
예측 소속집단

N %N 오분류확률
TE SE SY 전체

TE 100 27 27 154

전체 빈도 SE 20 53 21 94 360 100% 46.1%

SY 29 42 41 112

TE 94 26 22 142

판별확률 > 0.3867 빈도 SE 16 50 13 79 324 90.0% 43.2%

SY 24 39 40 103

TE 86 22 22 130

판별확률 > 0.4197 빈도 SE 11 51 8 70 288 80.0% 42.0%

SY 24 34 30 88

TE 75 22 16 113

판별확률 > 0.443 빈도 SE 7 48 6 61 252 70.0% 40.9%

SY 21 31 26 78

TE 70 18 11 99

판별확률 > 0.472 빈도 SE 6 42 6 54 216 60.0% 39.8%

SY 17 28 18 63

EI(x;MP)값이 작은 케이스들만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시행할수록 오분류확률이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판별분석을 시행하면 각 집단의 판별점수가 나타나며 판별된 집단의 판별확률값도 계산된다. 이 판별확

률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선택한 경우에 오분류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EI(x;MP)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전체 케이스를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시행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판

별확률값의 기준을 높이면서 선택된 케이스들만으로 판별분석을 재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2와 같

다.

판별확률이 큰 케이스들만 이용하여 판별분석을 시행할수록 오분류확률이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하지

만 EI(x;MP)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와비교해보면오분류확률이 EI(x;MP)를이용한경우보다더크

게 나타났다. 따라서 판별확률을 이용하여 케이스를 제외하는 것보다 EI(x;MP)를 이용하여 케이스를

제외하여판별분석을재시행하는것이더효과적임을알수있었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일반적으로다루고있는세집단이상을판별하는판별분석시나타나는오분류확률의영

향함수를 세 집단만을 판별분석 할 경우에 나타나는 오분류확률의 영향함수에 한정시킴으로써 쉽게 응

용 가능한 간단한 함수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향함수를 이용하여 판별분석 시 이상치를 구분하고
이상치를 제외하고 재판별분석을 하였을 경우 오분류확률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알아보았다. 안면 데이

터를 이용하여 세 가지 사상체질을 분류해보고 EI(x;MP)를 계산하였다. EI(x;MP)값이 큰 값이 나타

난케이스는해당케이스가포함되면오분류확률이커짐을의미하고이값이작게나타난케이스는해당

케이스가포함되면오분류확률이작아짐을의미한다. 따라서 EI(x;MP)값이작은케이스들만판별분석

을 시행하였을 경우 판별분석 결과의 오분류확률이 작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EI(x;MP)값의

기준이작아질수록오분류확률이감소하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 판별분석 결과 나타나는 판별확률값을 기준으로 판별확률값이 큰 케이스들만 판별분석을 시행하였

을 경우의 오분류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판별확률값의 기준이 커질수록 오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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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EI(x;MP)값을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오분류확률이 더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별분석 시 이상치를 정의하고 이상치를 제외하고 재 판별분석을 시행할 경

우에오분류확률의영향함수값을이용하는것이효율적임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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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function is used to develop criteria to detect outliers in discriminant analysis. We derive the

influence function of observations that estimate the the misclassification probability in discriminant analysis

for three groups. The proposed measures are applied to the facial image data to define outliers and redo the

discriminant analysis excluding the outliers. The study proves that the derived influence function is more

efficient than using the discriminant prob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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