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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디바이스들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물 간 통신을 
지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사
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가정 내 스마트 홈 환경을 구성하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2].

그러나 기존 시스템들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이 아닌 관리자의 역량이나 필요에 
치중 되어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 홈 시스템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특정 디바이스들을 사용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 홈
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디바이스와 서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스
템을 제안한다. 시스템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
될 경우 서버 스키마에서 디바이스 정보를 검색
하여 서버와 디바이스의 자동으로 관계를 설정한
다. 또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디
바이스들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 구성이 가능하며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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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IoT는 가정 내부를 스마트 환경으로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은 가정 내부 스마트 환경의 구성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으며 서버와 
이기종 디바이스 간 호환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홈 환경에서 사용자가 디바이스와 서버 간 관계를 재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디바이스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
다. 또한 새로운 디바이스가 추가되면 서버에서 디바이스에 대한 스키마를 검색하여 자동 관계를 설
정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스마트 홈 환경의 구성을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Recently, IoT can provide a service considering user's convenience by configuring the inside of the home as 
a smart environment. However, the existing system can not change the configuration of the home smart 
environment by the user, and there is a problem in compatibility between the server and the heterogeneous 
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to reconfigu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ice and the server in the 
smart home environment to solve that. In a smart home environment, The user can add and delete devices 
through the application. In addition, when a new device is added, the server searches the schema for the 
device and establishes an automatic relationship. This makes it possible for the user to easily change the 
configuration of the smart ho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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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설계

본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설계에 대해 다
룬다. 그림 1은 시스템의 구조도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조도

서버는 디바이스의 정보 및 센서 데이터를 데
이터베이스에 적재하며 디바이스의 스키마를 통
해 타 디바이스와 매칭 할 수 있다. 스키마는 디
바이스 UUID(Universally unique identifier)와 센서 
등의 정보를 갖는 Device inform, 디바이스 입출
력 형식을 갖는 Device I/O,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함수 정보를 갖는 Device Control로 구성
되어 있다.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간 통신의 
경우 블루투스를 활용한다. 어플리케이션은 서버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되어있는 디바이스에 서버 정보를 전송하며 
현재 디바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한 UI(User Interface)와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통
해 디바이스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며 디바이스
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디바이스는 어플리
케이션으로부터 전송 받은 서버의 정보를 활용하
여 주변 무선 인터넷을 탐색하고 서버 정보를 통
해 서버와 연결한다. 또한 디바이스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의 데이터를 측정한 후 해당 디바이스
의 정보와 함께 서버에 전송한다.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그림 2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이다. 어플
리케이션이 시작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추가
하려는 디바이스와의 연결을 시도한다. 연결 후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디바이스의 정보와 서버 
스키마를 비교하여 매칭을 시도한다. 매칭이 실패
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Unknown Device를 추
가하여 관리자에게 알린다. 매칭 후에는 서버에 
디바이스의 센서 데이터 또는 상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추가한다. 또한 
해당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에 대응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한다. 추가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디
바이스는 센서 데이터를 JSON으로 인코딩한 후 
서버로 전송한다. 서버는 디바이스의 상태 값이나 
센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 및 디바
이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불필요한 디바이스들
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Ⅲ. 결  론

기존 스마트 홈 시스템들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들은 통신사
에서 제공하는 디바이스들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
자가 직접 디바이스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키마를 
활용하여 서버와 디바이스 간 매칭이 가능한 시
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유저는 어플리케이
션으로 스마트 환경을 쉽게 구성하고 모니터링 
및 제어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
을 적용한 시스템 구현과 기존의 시스템의 비교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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