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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적]

제1세대는 처음부터 스케일링 팩터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된 더빙시라도 DCT 계수 데이타에서 최적
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할 수 있고 화질의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구성]

양자화 컨트롤부(3)의 제1블럭(20)에는 DCT 계수 데이타 DCTCOEF 가 공급된다. 이 제1블럭(20)은 이분목 
탐색법에 의해 비트레이트를 목표치 이하로 하기 위한 스케일링 팩터 Fn 을 구한다. 제2블럭(30)에서는 이 

스케일링 팩터 Fn에 기인한 복수의 후보에 관해 에러를 최소로 하는 것이 검출된다. 이 검출에서 이전의 

스케일링 팩터 정보가 보정치로서 생성되고 이 보정치가 스케일링 팩터 Fn에 대해 가산되어 스케일링 팩터 

SF 가 생성된다. 이 스케일링 팩터 SF 에서 등장화를 위한 양자화가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2

명세서

[발명의 명칭]

양자화 컨트롤 회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탈 VTR 의 기록계 블럭도.

제2도는 본 발명이 적용된 양자화 컨트롤부의 기본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럭도.

제3도는 양자화 컨트롤부의 제1블럭의 일례인 블럭도.

제4도는 제1블럭중의 하나인 컨트롤러의 일례인 블럭도.

제5도는 스케일링 팩터와 에러의 관계의 일례를 나타내는 약선도.

제6도는 양자화 컨트롤부의 제2블럭의 일례인 블럭도.

제7(a), 7(b)도 및, 제7(c)도는 제1블럭의 변형된 구성의 몇가지 예인 블럭도.

제8도는 제2블럭의 변형예인 블럭도.

제9도는 스케일링 팩터와 비트 레이트의 관계의 일례를 나타내는 약선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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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CT회로                                      3 : 양자화 컨트롤부

4 : 양자화기                                       5 : 가변장부호화기

20 : 제1블럭                                      30 : 제2블럭

201 내지 20n : 컨트롤러                     37 : 최소치 검출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디지탈 비디오 신호 기록 장치에 있어서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비트레이트를 저감하는 비트 리
덕션과 관련하는 양자화 컨트롤 회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예를들면 회전 헤드에 의해 자기 테이프에 기록되는 디지탈 VTR이 알려져 있다. 디
지탈 비디오 신호의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전송 데이타량을 압축하기 위한 고능률 부호화가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가지의 고능률 부호화중에서도 DCT(Discrete  Cosine  Transform)의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DCT 는 1 필름의 화상을 예를들면(4 × 4)의 블럭구조로 변환해 이 블럭을 직교변환의 일종인 코사인 변
환처리하는 것이다. 그 결과, (4 × 4)의 계수 데이타가 발생한다. 이와같은 계수 데이타는 런길이 부호, 
허프만 부호등의 가변장 부호화의 처리를 받고나서 기록된다. 기록시에는 재생측에서의 데이타 처리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서, 부호화 출력인 코드 신호를 일정 길이의 싱크블럭의 데이타 영역내에 삽입하고, 코
드 신호에 대해 동기신호, ID 신호가 부가된 싱크블럭을 구성하는 프레임화가 이루어진다.

자기 테이프를 사용하는 디지탈 VTR, 디스크 모양의 기록 매체를 사용하는 디스크 기록 장치등에서는, 1 
필드 또는 1 프레임의 비디오 데이타가 복수개의 트랙에 기록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상술한 DCT
와 같이, 가변장 출력이 형성될 때에는, 이들의 소정기간의 데이터량이 변동한다. 이때문에, 소정 기간의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하기 위한 등장화 처리(버퍼링이라고도 불린다)가 필요하게 된다.

등장화 처리의 일례로서, 1 필드 또는 1 프레임 보다 짧은 소정기간(등장화 단위라고 칭한다)의 데이타량
을 제어하고, 1 필드 또는 1 프레임 기간의 전체에서도,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하는 등장화 처리가 
제안되고 있다. 등장화 처리는, DCT에서 발생한 교류분의 계수 데이타를 적절한 양자화 스텝으로 재양자
화해서, 전송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억제하는 처리이다. 이하, 이 양자화 스텝을 스케일링 팩터라고 
부른다. 전송 데이타내에는, 스케일링 팩터 자체 또는 이것을 특정하는 ID 코드가 부화화 데이타와 함께 
삽입된다.

양자화에 있어서는, 각 등장화 단위에 최적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케일링 팩터는 
값이 클수록 보다 강력한 데이타 압축이 가능하나, 그 반면 화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비트레이트가 허용
하는 범위에서 스케일링 팩터의 값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탈 VTR이 예를들면 비리오 카
메라로부터의 원화상 신호를 DCT에 의해 부호화해서 테이프상에 기록하고, 이 제1세대 테이프로부터의 재
생 데이타를 복호화해서 제1세대 화상을 얻는 프로세스에서는, 기록/재생 데이타중의 스케일링 팩터 또는 
이것을 나타내는 ID 코드를 참조하는 것으로 부호화와 복호화와의 사이에서 동일한 스케일링 팩터를 사용
할 수가 있다.

[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러나, 재생 VTR 로부터의 제1세대 화상을 인터페이스를 개입시켜 기록 VTR에 전송하고, 기록 VTR에 의
해 제2세대 테이프를 작성하는 더빙시에 있어서는, 최소의 값으로 하기보다는 원화상에서 제1세대 화상을 
만들때에 사용한 스케일링 팩터와 동일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제1세대 화상을 스위치, 특수효과 발생장치를 개입시켜 처리하고, 처리된 화상을 기록할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그 이유는, 스케일링 팩터가 이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더라도 화질이 제1세대 화상과 비교해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가정용 VTR과 통신계에 있어서는 이 스케일링 팩터를 별도로 전송할 수도 있지만, CCIR 601 등의 디지탈 
인터페이스가 일반화되어 있는 업무용, 방송용 VTR에서는, 그 포맷의 점에서 이 스케일링 팩터 또는 ID 
코드를 전송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최적한 스케일링 팩터를 기록 VTR 측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록 VTR 측에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한 경우, 스케일링 팩터와 비트레이트의 관계는, 원화상
에서 제1세대 화상을 만들때와, 그 이후의 멀티 제네레이션 때에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제9도는 이 
실험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즉,  원화상에서  제1세대를  만들때의  어떤  것(실선으로  나타낸다)에 
대해서, 또 제1세대에서 제2세대를 만들 때의 것(점선으로 나타낸다)에 대해서, 스케일링 팩터(가로축)와 
비트레이트(세로축)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제9도의 예에서는, 목표로 하는 비트레이트를 4.0 비트/화소로 했을 경우, 원화상으로부터 제1세대 테이
프를 만들때의 스케일링 팩터가 73 이다. 다음에, 그 값으로 양자화한 제1세대 화상을 더빙하는 것에 의
해 제2세대 화상을 만들 때에는, 68의 스케일링 팩터라도 비트 레이트를 범위내에 넣을 수가 있다. 따라
서, 원화상으로부터 제1세대 화상을 만들때의 값(=73)과 더빙으로 제2세대 화상을 만들때의 값(=68)과는 
다르다. 다시말해, 비트 레이트 제한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전의 스케일링 팩터가 재현할 수 없어 더빙시
에 화질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특히, 더빙을 거듭하면 화질의 떨어짐이 증대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제1세대 화상 또는 멀티제네레이션을 따지지 않고, 계수 데이타에 의거해서 최
적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할 수 있는 양자화 컨트롤 회로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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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청구범위 제1항의 발명은,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코사인 변환 및 가변장 부호화하는 것과 함께, 등장화 
단위의 부호화 출력의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제어하고, 이 제어된 디지탈 신호를 기록매체상의 복수
의 트랙에 기록하도록 한 디지탈 비디오 신호 기록 장치에 있어서의 양자화 컨트롤 회로로서,

코사인 변환으로 발생한 계수 데이타가 공급되어, 등장화 단위의 부호화 출력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하는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기 위한 제1블럭과; 계수 데이타 및 제1블럭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가 공
급되어, 계수 데이타에 존재하는 이전의 스케일링 정보를 추출해, 제1블럭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를 보
정하기 위한 제2블럭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자화 컨트롤 회로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  제1블럭은,  스케일링  팩터의  증대에  따라  데이터량이  단조  감소(대체로  일정한 
감소)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스케일링  팩터가  준비되고,  이분목탐색법(binary  tree  searching 
method)에 의해 복수의 스케일링 팩터중에서 등장화 단위의 부호화 출력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하는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작용]

등장화 기간내에서, DCT 및 가변장 부호화에서 발생하는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제어하는 제1블럭만으
로는, 더빙시에 이전의 스케일링 팩터를 얻을 수 없다. 제2블럭에 있어서, 제1블럭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에서 규정되는 복수의 후보중에서 이전의 스케일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 제1블럭 및 제2블럭의 
2단 구성은, 더빙시 뿐만 아니라 원화상에서 제1세대 화상을 얻을 때에도 오동작을 하지 않는 이점을 갖
는다.

[실시예]

이하, 본 발명을 디지탈 VTR에 적용한 한 실시예에 대해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제1도는 DCT를 사용
한 비트리덕션에 의한 디지탈 VTR 의 기록계 구성을 전체적으로 나타낸다. 제1도는 디지탈 비디오 신호의 
처리와 PCM 오디오 신호의 처리를 포함한다.

비디오계의 구성을 설명하면, 우선 비디오 신호가 블럭화, 샤프링 회로(1)에 의해 블럭화와 샤프링의 처
리가 이루어진다. 블럭화에 의해, 래스터 주사 순서의 비디오 데이타가 예컨대(4×4)의 DCT 블럭 구조의 
데이타로 변환된다. 샤프링은 테이프상의 손상, 헤드의 크러그등 때문에, 에러가 집중해서, 수정이 불가
능해지고 그 결과 화질의 떨어짐이 눈에 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들면 1 프레임내에서 DCT 블럭을 
단위로 해, 배열을 변경하는 것이다.

블럭화 샤프링 회로(1)의 출력이 DCT(코사인 변환) 회로(2)에 공급되어 DCT에 의해 직교변환된다. DCT 회
로(2)에서는, 하나의 직류분 데이타, 15개의 교류분 데이타를 포함한 DCT  계수 데이타가 발생한다. 이 
DCT 계수 데이타를 등장화 단위로 분할해, 그 각 등장화 단위의 최적한 스케일링 팩터를 양자화 컨트롤부
(3)에서 결정한다. 양자화기(4)에서는 컨트롤부(3)에서 결정된 스케일링 팩터를 사용해 DCT 계수 데이타
를 양자화 한다. 즉 다시말해, 적절한 스케일링 팩터에 의해 교류분의 계수 데이타가 나누어지고 그 몫이 
정수화된다. 뒤에 서술한 것과 같이, 이 발명에 의한 양자화 컨트롤부(3)는 제1블럭 및 제2블럭으로 이루
어진 것이지만 제1도에서는 제1블럭만이 개략적으로 그려져 있다.

DCT 및 가변장 부호화에시 발생하는 DCT 계수 데이타의 비트수는 부호화의 대상의 화상 패턴에 의해 변화
하므로, 1 필드 내지는 1 프레임 기간 보다 짧은 등장화 단위의 발생 비트수를 목표치 이하로 하기 위한 
양자화가 행해진다. 여기서는, 40개의 DCT 블럭의 계수 데이타를 목표치 이하로 하는 양자화가 이루어진
다. 등장화 단위를 1 트랙, 1 필드, 1 프레임보다 짧게 하는 것은 회로를 간략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양자화된 DCT 계수 데이타가 가변장 부호화기(5)에 공급되어 런길이 부호화, 허프만 부호화등이 이루
어진다. 그후, 버퍼 메모리(6), 외부호 엔코더(7) 및 내부호 엔코더(8)에 의해 에러 정정 부호화된다. 내
부호 엔코더(8)은 기록 데이타에 부가되는 ID 신호도 발생한다. 도시되지는 않았지만, 프레임화에 의해 
기록 데이타가 형성되고 이 기록 데이타가 채널 부호화 회로, 기록 앰프를 거쳐 예컨대 2개의 회전 헤드
에 공급되어, 자기 테이프상에 기록된다.

에러 정정 부호화로서, 적부호(product code)가 사용되고 그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의 데이타에 대해 리이
드-솔로몬 부호의 부호화가 각기 행해진다. 버퍼 메모리(6)는 적부호를 구성하는 2차원 배열을 얻기 위한 
메모리이다. 외부호 엔코더(7)와 관련해서 외부호 패리티 메모리(9)가 설치되어 있다.

외부호 엔코더(7)와 내부호 엔코더(8)와의 사이에 가산 회로(10)가 설치되어, 여기서 기록처리된 오디오 
정보가 가산된다. PCM 오디오 신호는 샤프링 회로(11)와 외부호 엔코더(12)와를 거쳐 가산회로(10)에 공
급된다.

본 발명은, 위에 서술한 디지탈 VTR의 기록계에 있어서 양자화 컨트롤부(3)에 대한 것이다. 양자화 컨트
롤부(3)의 역할은, 각 등장화 단위에 최적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양자화 
컨트롤부(3)의 전체적인 구성을 제2도에 나타낸다. 이 양자화 컨트롤부(3)는, 이분목 탐색법에 의해, 목
표 비트레이트내에서 최소의 스케일링 팩터 Fn 을 결정하는 제1블럭(20)과, DCT 계수 데이타에 존재하는 

이전의 스케일링 팩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의해 더빙시에 그 스케일링 팩터에 보정을 행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는 제2블럭(30)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 블럭에 대해서 아래에 서술한다.

제1블럭(20)은,  목표 비트레이트내에서,  최소의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는 처리를 하고 있다. 제1블럭
(20)은, 제3도에 나타나듯이 제1 부터 제n 까지의 n 단계 양자화 컨트롤러(201 내지 20n)가 직렬접속된 것

이다. 각 컨트롤러에는, DCT 계수 데이타(DCT COEF)가 공급되고, 그곳에서 결정된 스케일링 팩터가 다음 
단계로 보내진다. 최후의 컨트롤러(20n)에서 제2블럭(30)을 위한 스케일링 팩터 Fn이 꺼내어진다.

여기서 스케일링 팩터가 n  비트의 코드 신호이고,  선택할 수 있는 스케일링 팩터의 총수를 2 n  이라고 

한다. 비트레이트는 스케일링 팩터의 증가에 대해 단조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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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탐색법에 기초해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서 제3도의 구성에 있어서, 1 
단계째의 컨트롤러(201)에서 스케일링 팩터의 최상위 비트를 결정하고, 2 단계째에서는 그 다음 비트를, 3 

단계째에서는 그 다음이라는 식으로 해서, n 단계의 양자화 컨트롤러에서 결정해 가는 것이다. 각각의 단
계 양자화 컨트롤러는 제4도에서 나타내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

제4도에 있어서, (21)이 전단계에서의 DCT 계수 데이타를 전단계에서의 스케일링 팩터 Fk-1 에 의해 양자

화 하는 양자화기기이다. 양자화기기(21)의 출력이 코드장 콘버터(22)에 공급된다. 콘버터(22)는, 제1도
면중의 가변장 부호화기(5)와 동일한 가변장 부호화를 각 계수 데이타에 대해 행한 때에, 발생하는 가변
장 코드의 코드장을 발생한다. 실제로는 콘버터(22)가 ROM으로 구성된다. 이 코드장이 누산기(23)에 공급
된다.

누산기(23)는  가산회로(24)와  래치(25)로  구성된다.  가산회로(24)에는 코드장과 래치(25)의  피이드백된 
출력이 공급된다. 누산기(23)에 의해, 등장화 기간의 누산치 Bk가 연산된다. 이 누산치 Bk가 비교기(26)에 

공급되어 목표 비트 레이트 Bt와 비교된다. 비교기(26)의 출력이 로직 회로(27)에 공급된다. 로직회로(2

7)에는 전단계의 스케일링 팩터 Fk-1이 공급된다. 로직회로(27)에서 스케일링 팩터 Fk가 얻어진다. 게다가, 

DCT 계수 데이타는 동기용(SYNC) 메모리(28)을 거쳐 다음 단계로 보내진다.

제4도에 나타난 제K단계째의 처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단계에서 스케일링 팩터 Fk-1을 받아 양자화기(21)가 등장화 단위의 DCT 계수를 양자화 한다. 이것을 가

변장 부호화한 때의 부호장을 콘버터(22)에 의해 찾아 누산기(23)에 의해 등장화 단위로 부호장의 총화 Bk 

를 구한다. 이 총화 Bk와 목표 비트 레이트를 실현하기 위한 등장화 단위의 부호의 총화 Bt 와를 비교기

(26)에서 비교한다. 로직회로(27)에 의해 다음과 같이 스케일링 팩터 Fk 를 구할 수가 있다. SYNC 메모리

(28)은, 처리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계수 데이타를 지연한다.

Fk = Fk-1 + 2
n-k
 - 2

n-k-1
 (Bk > Bt)

Fk = Fk-1-2
n-k-1

          (Bk ≤ Bt)

여기서, 최초의 단계의 컨트롤러(201)에 공급되는 스케일링 팩터 F0를 F0 = 2
n
-1-2

n-1
 으로 하면, 제3도에 

도시된 n 단계의 구성으로 비트 레이트를 목표 값 내에 넣을 수 있는 스케일링 팩터 Fn이 얻어진다. 간단

하게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스케일링 팩터의 범위를 2 분하고, Bk 와 Bt 의 비교를 하지 않고, 차례로 

거기다 2 분해서, Bk 와 Bt 의 비교를 했던 처리에 의해, 스케일링 팩터의 값을 그 최상위 비트에서 최하

위 비트로 향하여 순서대로 결정하고, Bk  Bt 가 될 때의 값을 Fn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제2블럭(30)에 대해 설명한다. 이 블럭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제1블럭(20)에서 얻어
진 스케일링 팩터 Fn 에 더빙시의 보정을 행한다. 더빙을 한 경우, 제1블럭(20)에서 결정되는 스케일링 팩

터 Fn은, 제9도의 실험결과를 이용해 설명한 것과 같이 원화상에서 제1세대 화상을 만들었을 때의 값보다

도 작아져 버린다. 그러나, 양자화가 DCT 계수를 스케일링 팩터로 나누는 것이고, 역양자화가 양자화된 
계수에 스케일링 팩터를 곱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원화상을 DCT 한때의 DCT 계수가 비교적 랜덤인
데에 비해, 더빙한 화상을 DCT 한 때의 DCT 계수는 이전의 스케일링 팩터의 배수에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예상된다. 이것을 실험한 결과를 제5도에 나타낸다.

이 제5도는 하나의 DCT 블럭에서 발생한 DCT 계수 데이타를 스케일링 팩터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등장화 
단위(예를들어 40개의 DCT 블럭)로 총화를 구하고 정규화한 것(다시말해 에러)을 모든 스케일링 팩터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실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원화상을 DCT 한 것에 관해서는, 이 에러가 스케일링 팩
터에 대해 단조증가이다. 그렇지만 스케일링 팩터(=73)으로 원화상을 양자화해서 만든 제1세대 화상을 더
빙할시에, 이것을 DCT 한 때의 에러는 점선으로 나타내듯이 몇개의 극소치를 갖고 있다. 이들 극소치는 
스케일링 팩터가(73)인 점 및 그 약수의 관계가 되는 점이다.

따라서, 제1블럭(20)의 수법에 의해 스케일링 팩터를 어느정도 정해, 이 스케일링 팩터 Fn 보다 커지는 방

향의 근방에서 나머지의 총화(에러)의 최소치가 존재하는가를 찾아내, 그것을 최종적인 스케일링 팩터 SF 
로서 채용하면 좋다. 여기서, 커지는 방향이라고 했던 것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비트레이트만을 고
려해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할 때에는, 본래의 스케일링 팩터보다 작은 값이 구해지는 것에 기초한 것이
다. 게다가, 제1블럭(20)에서 구해진 스케일링 팩터 Fn 은 약수까지 작아지지 않고, 약수를 잘못해서 스케

일링 팩터로 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제2블럭(30)은 제6도에서 나타내는 구성으로 이 극소치를 갖는 스케일링 팩터 SF
를 찾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 제2블럭(30)에는, 제1블럭(20)에서 DCT 계수 데이타 및 스케일링 팩터 Fn 이 

공급되어, 이하와 같이 결정된 보정값(0, 1, 2‥‥ 또는 n)이 가산회로(38)에서 부가되어 스케일링 팩터 
SF 가 얻어진다.

제6도에서는 에러를 구하기 위해 DCT 계수 데이타가 입력되는 n 개의 섹션이 병렬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각 섹션에는 양자화기(310 내지 31n), 역양자화기(320 내지 32n), 감산기(330 내지 33n), 절대치화 회로(340 

내지 34n) 및 누산기(350 내지 35n)이 만들어져 있다. 도면중에서, 가장 위의 섹션에 대해 설명하면, 그곳

의 양자화기(310) 및 역 양자화기(320)에는 제1블럭(20)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 Fn이 그대로 공급된다.

이 스케일링 팩터 Fn 에 의해, DCT 계수 데이타가 양자화기(310)에서 양자화되고, 다음에 역양자화기(32

0)에서 역양자화되며, 이것과 원래의 계수와의 차이가 감산기(330)에서 구해지고, 이 차이의 절대치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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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화 회로(340)에서 구해지며, 누산기(350)에 의해 이 절대치의 등장화 단위에 관한 총화(에러)가 구해

진다. 이 에러가 최소치 검출 회로(37)에 공급된다.

다른 섹션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링 팩터의 후보에 대한 에러가 구해지고 이 에러가 최소치 검출
회로(37)에 공급된다. 스케일링 팩터의 후보로서는 Fn에 더하여(Fn+l, Fn+2,‥‥‥,Fn+n)이 사용되고 이들

의 후보가 가산회로(361, 362,‥‥‥,36n)에서 생성되어 대응하는 섹션에 공급된다. 최소치 검출회로(37)

은, 각 섹션에서 구해진 에러 안에서 최소의 것을 검출해, 검출된 것과 대응하는 보정치(0, 1, 2,‥‥또
는 n)을 발생시키고, 이 보정치를 가산회로(38)에 출력한다. SYNC 메모리(39)는 시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더빙시에 DCT 계수 데이타에서만 스케일링 팩터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원
화상에서 제1세대 화상을 작성할 때의 것과 동일한 스케일링 팩터에 의해 제2세대 테이프를 얻을 수가 있
다. 예를들면 제1블럭(20)에 의해 구해진 스케일링 팩터 Fn 이 68일때에는, 제2블럭(30)에 있어서 보정치 

5가 가산되어 올바른 스케일링 팩터(SF=73)이 구해진다.

그리고 상술한 양자화 컨트롤부(3)은, 더빙시 뿐만 아니라, 원화상에서 제1세대 테이프를 작성할 때에도 
잘못된 동작의 우려가 없고, 동작을 바꿀 필요가 없다. 제5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원화상에서의 경우는, 
나머지의 총화인 에러가 스케일링 팩터에 대해 단조증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73의 스케일링 
팩터 Fn 이 제1블럭(20)에서 구해진 경우에는 제2블럭(30)에서 상술한 처리를 행해도 73의 스케일링 팩터

에 대한 에러가 최소이고 이 값이 스케일링 팩터 SF 로서 출력된다.

이 발명은, 위에서 서술한 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가지 회로 구성을 얻을 수가 있다. 양자화 컨
트롤부(3)의 제1블럭(20)은 스케일링 팩터의 총 수가 2n인 경우, 제3도에 나타난 것처럼 전부 n 단계의 컨

트롤러(201 내지 20n)이 필요해진다. IC화 등을 고려한 경우, 제4도의 컨트롤러의 SYNC 메모리(28) (그 크

기를 A 라고 한다)과 그 이외의 부분 (그 크기를 B 라 한다)의 크기의 비에 따라서는 다른 구성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n=3 인 경우는, A 와 B 의 비에 의해 제7도에 나타난 것과 같은 변화가 생각될 수 있다. 다시말
해, A > B 의 경우에서는 제7(a)도에 나타난 것처럼 직렬 3단 구성이 최소면적으로 실현된다. 또, A < B 
< 3A의 경우에는, 제7(b)도에 나타난 것처럼 3개의 컨트롤러를 병렬로 사용해 1 단계에서 2 비트 결정되
도록 한 것과 통상인 1 단계를 서로 짜맞추어서 되는 2단의 구성으로 할 수도 있다. 제7(a)도가 3개의 
SYNC 메모리를 필요로 한 것에 대해 제7(b)도에서는 이것이 2개로 끝난다. 게다가 B > 3A 의 경우에는, 
제7(c)도에서 처럼 7개의 컨트롤러를 병렬로 배열해 1 단에서 처리가 끝나 SYNC 메모리가 1 개가 된다. 
이들 변화의 선택은 면적 뿐만 아니라, SYNC 메모리에 의한 늦음등도 조건으로서 고려해도 좋다.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제1블럭(20)에 관해서는 스케일링 팩터의 수와 실현할 때의 조건에 대응해 여러가지 구
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자화 컨트롤부의 제2블럭(30)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제6도에 예시한 구성중 각 섹션은 나머
지를 구하기 위해 양자화기, 역양자화기 및 가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IC 등에서는 비용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8도에 나타난 것과 같은 구성이 생각되어진다. 이 구성은, 제2블럭(30)의 처리가 
리얼타임(실시간)으로 연산할 필요는 없는 점에 착안해 파이프라인 처리로 하는 것이다.

이 처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 절대치화 회로(41)에 의해 구해진 DCT 계수의 절대치를 시프트 
회로(42)에 보내주어 이 절대치와 스케일링 팩터의 형(자리수)을 맞춰둔다. 그리고 서브블럭(43)에서 DCT 
계수의 절대치 a 부터 스케일링 팩터 b 를 감산해 감산출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빼지 않고 그대로 
한다. 즉 서브블럭(43)은 a 및 b 를 비교해(a ≥ b)가 되면 a-b 를 출력하고,(a < b)라면 a를 출력한다.

이 서브블럭(43)의 출력을 시프트 회로(44), 서브블럭(45)에서 같은 처리를 행해 이 조작을 반복해서 나
머지를 계산한다. 이 제8도에 나타난 구성을 제6도의 양자화기(310 내지 31n), 역양자화기(320 내지 32n), 

가산기(330 내지 33n)와 바꿔놓고, 스케일링 팩터의 후보와 동등한 개수 병렬로 늘어놓아 제2블럭(30)의 

위에서 서술한 기능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 제8도의 구성은 IC 화의 경우에 제6도의 그대로의 구성과 비
교해서 거의 절반의 면적으로 제2블럭(30)을 실현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 발명은 제1세대는 처음부터 스케일링 팩터의 정보를 받을 수가 없는 멀티제네레이션에 있어서도 DCT 
계수 데이타에서 최적한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할 수 있고 화질의 떨어짐을 막을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코사인 변환 및 가변장 부호화할 시에, 등장화 단위의 부호화 출력의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제어하고, 이 제어된 디지털 신호를 기록매체상의 복수의 트랙에 기록하게 한 디지탈 비디
오 신호 기록 장치에 있어서의 양자화 컨트롤 회로로서, 상기 코사인 변환에서 발생한 계수 데이타가 공
급되어, 등장화 단위의 보호화 출력의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하는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하기 위한 제
1블록과, 상기 계수 데이타 및 상기 제1블럭에서 스케일링 팩터가 공급되어, 상기 계수 데이터에 존재하
는 이전의 스케일링 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제1블럭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를 보정하기 위한 제2블럭으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자화 컨트롤 회로.

청구항 2 

디지탈 비디오 신호를 코사인 변환 및 가변장 부호화할 시에, 등장화 단위의 부호화 출력의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제어하고 이 제어된 디지털 신호를 기록매체상의 복수의 트랙에 기록하게 한 디지탈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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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호 기록 장치에 있어서의 양자화 컨트롤 회로로서, 스케일링 팩터의 증대에 대응하여 상기 데이타량
이 단조감소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스케일링 팩터가 준비되고 이분목 탐색법에 의해, 상기 복수의 
스케일링 팩터중에서 등장화 단위의 부호호 출력의 데이타량을 목표치 이하로 하는 스케일링 팩터를 결정
하기 위한 제1블록과, 상기 계수 데이타 및 상기 제1블록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가 공급되며, 상기 계
수 데이타에 존재하는 이전의 스케일링 정보를 추출하므로써 상기 제1블럭으로부터의 스케일링 팩터를 보
정하기 위한 제2블럭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자화 컨트롤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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