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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igital Home 서비스 망 구성도

1. 서  론
1)

자산업의 발달로 각종 자제품이 격히 디지털

화되어 가고 있고, 통신망을 통한 기기간 결합으로 네

트워크화가 향후 세를 이룰 것으로 측 가능하다. 

한 기기간 네트워크를 통한 결합으로 통신, 가 , 

방송  다른 모든 산업까지도 IT분야의 기술이 목

되고 있고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 감에 따라 홈 가

기기 제품들도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정 내 

*  호남 학교 이동통신공학과 교수
** 조선 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강사

디지털 홈 구 을 한 홈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격한 발 과 DVD, 

디지털 TV, PDA, 디지털 가 기기의 보 률 증 와 

함께 고속 인터넷 환경이 리 보 되었고, 이에 따

라, 집안 내 모든 지능형 자기기간 정보  데이터를 

달할 수 있는 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고, 인

터넷을 통하여 외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한, 첨단 정보

통신 시스템을 갖춘 주택을 디지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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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가정

출처: IDC, 2005

홈 네트워크 기술은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

라 정보기기 사이의 통합과 운 을 한 소 트웨어

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 홈 네트워크

와 련된 반 인 기술을 의미한다. 홈 네트워크 기

술은 랫폼, 유/무선 홈 네트워킹, 정보가 , 지능형 

미들웨어등 4가지 분야로 나 어 볼 수 있는데, 랫

폼 기술을 효율 으로 서비스하기 하여 홈서버/홈게

이트웨이 기술, 홈네트워크 보안, 개방형 서버 기술로 

구성된다.

최근 인 라 망에서  통신, 정보가 기기, 콘텐츠 

 미디어의 다양한 기술이 융합을 통해 모든 경제주

체가 가치를 공유하는 부가가치 망(Value Networking)

경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컨버

스가 일반화되면 특정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가, 언

제, 어디서나, 다양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

에 디지털 홈 구축을 해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디지

털 홈은 홈 네트워크의 기본 인 기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기기  네트워크의 통합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홈 실 을 한 홈네트워크 련 

기술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문제   해

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디지

털 홈을 기술 산업 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련기

술의 국내외 동향  련기술 동향 살펴보고, 4장에

서는 디지털 홈 기술 구 을 한 기회요인  

요소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디지털홈 기술의 문제  

악  해결책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디지털홈 기술 산업 황

근 정부의 디지털홈 시장 육성 정책과 맞물려 그 

동안 표 화 미흡, 핵심서비스 개발 부재 등으로 기 

시장에 머물러 있던 홈 네트워킹 시장 참여에 극

으로 임함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 지정과 지속 인 

서비스 요구에 따라 홈네트워킹 시장이 차 커지고 

있으며 지속 인 투자 증 가 기 된다. 이러한 육성

정책의 한 축으로써 정부  련기 은 아 트, 주택 

등 다양한 주거환경에 합한 최 의 표  홈 네트워

크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며, 

한 디지털 홈의 지속 인 보   확산을 해 디지

털홈 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수  구  정도에 

따라 건축물에 등 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실시, 홍보

를 해 디지털홈 시회  체험 등으로 지속 인 

홍보, IT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컨버 스

(Digital Convergence)기술 신에 기반을 둔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Ubiquitous Multimedia)환경의 구 을 본격

화 하고 있다 [15, 16].

시장 형성기에 있는 디지털 홈 산업은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선진업체들도 시장 선 을 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원

격진료, 홈오토메이션, 홈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범사

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IBM, 소니, 마이크로소 트는 

디지털 홈과 유비쿼터스 환경 구 을 한 기술개발

에 집  투자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홈 게이트웨이는 기존 서비

스, 화  유무선 고속인터넷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합 수용해 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수

용하기 해 홈게이트웨이는 기존 주택에서 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단말 인터페이스를 무선랜, 이더넷, 

PLC로 확정하 다. 디지털 단말장비의 특성에 따라 

상호 호환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홈 네트워킹에 사

용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들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를 한 국내외에서의 표 화 움직임은 디지털 홈 조

기 구축을 해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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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TS 시스템의 서비스 분류

구 분 서비스 내용

홈오토메이션 
가정용 자기기, 조명설비, 가정용 보일

러, 에어컨

데이터 송

 멀티미디어 

유무선 고속인터넷, 일반  인터넷 

화, VOD서비스

보안 은행, 사무실, 홈 뷰어  내 감시

공공부분
원격검침, 의료체계 개선

(원격진료, 원격환자 리)

상업용 텔 메틱스, 자정부서비스, T-commerce

디지털 홈 분야의 국내 표 화로는 디지털 홈 표

화 포럼에 의해 진행 인 상호 운용성 시험, 미들웨어 

등에 한 표 화 작업을 들 수 있다. 이에 앞서 2001

년 12 월에는 홈 게이트웨이에 한 홈 게이트웨이 

정보통신표 이 TTA 단체표 으로 제정된바 있다. 

한, 홈오토메이션 련해서는 최근에 력선통신 기반

의 국내 독자 인 홈 네트워크 제어 로토콜 표 인 

HNCP (Home Network Control Protocol)를 PLC포럼에

서 발표하 다. 표 2.은 개략 인 서비스 랫폼을 보

여주고 있다.  한 홈 네트워크 서비스 랫폼 뿐 만 

아니라 각 분야별 서비스의 개념 인 분류를 나타내

고 있다.

3. 디지털 홈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3.1 랫폼 기술

유무선 통합화와 디지털 컨버 스의 속한 진 으

로 FTTH 등의 차세  고속 유무선 인터넷과 연계

되어 가정에서 다양한 통신․방송․게임이 융합된 서

비스 제공을 하여 가정용 디지털 허 로서의 홈서

버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인텔, 모토롤라 등에서 미

래형 홈서버용 SoC 기술 개발 이며, 소니의 PSX, 

MS의 미디어센터 등 각 사가 우 를 하고 있는 제

품을 기반으로 홈 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홈 네트워크 

조기시장 선 을 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3.2 유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고속 인터넷과 연계한 이더넷, 가 기기 제어를 

한 력선 통신, AV 기기를 한 IEEE1394등 유선 

기술과 IEEE의 WPAN 등 무선 홈네트워크 기술의 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200Mbps

의 력선 통신 핵심 칩이 발표되었다.

5GHz 역 W-LAN 개발은 미국 Atheros와 Intersil 

등에서 송속도 증 기술 용하여 상용화를 추진하

고 있고, 802.11a 는 802.11g를 지원하는 콤보형  

액세스 포인트가 모토롤라 등에 의해 상용화 단계에 

있다.

(그림 3) 홈 네트워크 형태별 변화추이

출처: IDC, 2005

UWB  무선1394와 같은 역 무선기술과 

ZigBee 등 치기반의 속 센서기술이 등장하는 등 

유선보다는 무선기술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망되

는데, XtremeSpectrum은 Motorola와 손잡고 Direct 

Sequence CDMA 방식을 이용한 UWB Chip 개발 완료

하 으며, 미국의 TI를 심으로 결성된 이스라엘의 

Wisair와 미국 회사인 Stacatto가 Multiband OFDM 방

식의 UWB(MBOA) 시스템 개발 으로 기 칩이 

2004년 개발되었다.

3.3 정보가  기술

기존 가 기기들이 홈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으며, 

오디오, 비디오 등 AV 기기들의 지능화가 빠르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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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디지털홈 네트워크 단계별 형태  서비스 [출처: 6]

행되고 있다. 표 으로 기업으로는 EU의 Meloni는 

력선을 이용한 냉장고, 에어콘 등을 상용화하 고, 

GE 도 력선을 이용한 정보가 기기 시제품을 출시

하 으며, 미츠비시는 HAVi가 지원되는 HDTV와 

VTR을 상용화하 다.

홈 센서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홈 센서가 지

능화되고 착용 가능한 형태로 발 하고, RFID  유

비쿼터스 ID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발 할 망이다. 센서는 홈오토메이션 서비스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주로 방범・방재, 실내환경조 , 

원격검침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센서 기술은 지

각 센서, 극한 환경 센서, 마이크로 미 니컬 센서(미

소기계 소자), 바이오센서 등으로 발 해 나갈 것으로 

상되며,  제품의 특징은 지능화, 다원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가  분야의 표 화는 홈 네트워크와 정보가  

미들웨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집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을 리하고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홈서버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 다수의 선진기 에서 홈서버 

개념 모델 정립에 집  투자하고 있다.

3.4 지능형 미들웨어 기술 

미들웨어는 Home Server (Home Gateway, Residential 

Gateway)에 탑재되어 모든 홈 네트워크를 묶는 소

트웨어로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들이 서로 

제어 정보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도록 간 매개체 역할을 해 다. 미들웨어는 일반

으로 통 인 O/S의 환경과 응용 로그램 사이에 

치하지만,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기 해 일반 인 미들웨어가 수행하는 주요한 기능

을 나열하 다 [3].

- Addressing: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종 기기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여 식별

- Discovery: 홈 네트워크에 새로운 기기가 연결되

거나 제거되었을 때 자동으로 인식

- Event: 기기의 상태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변화

를 인식

- Control Device: 해당 기기를 제어하고 련 UI 제공

- Resource Management: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의 부하 조   자원 리

- Security: 가정 내의 네트워크가 외부의 공격에 

해 안 하도록 리

MIT, IBM, MS, SONY 등은 유비쿼터스 홈 환경구

축을 해 홈센서 미들웨어 기술과 상황 응형 미들

웨어 기술 개발을 진행 으로 Vivid logic은 Havi 미

들웨어를, 애쉴론사는 LonWorks 미들웨어를, 인텔, 

Metrowork, Prosyst 등은 UPnP 1.0 SDK 를 상용화 하

으며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지속 인 투자를 하고 있

다 [20].

3.5 홈 게이트웨이 기술 

서비스의 가장 심 에 있는 것은 홈게이트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종 디지털 홈 서비스 단말과 가

입자망을 거쳐 백본망까지의 간 에서 서비스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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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단거리무선통신기술 사양

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기라고 할 수 있다. 통신사

업자의 입장에서 홈 게이트웨이는 기존 서비스들, 

화  유무선 고속인터넷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

스를 통합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하는 략이 바람

직하다. 기에는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 장비를 통해

서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는 별도의 부가장비를 통

해서 제공한 후 신규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인된다면 통합장비에 추가하는 방식이 

실성이 높다고 단된다 [2, 10, 12].

4. 디지털홈 기술별 기회요인  요인

 

4.1 무선 홈 네트워킹 기술

 

홈 네트워크 기술은 HomePNA, IEEE1394, Ethernetr

기술 등의 유선 홈 네트워크 기술과 Bluetooth, 

WPAN(IEEE802.15.3/4), UWB, Zigbee등의 무선 홈 네

트워크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HomeRF기술은 HomeRF Working Group에서 

제정한 SWAP(Shared Wireless Access Protocol)의 경우

를 볼 때, 어도 1MHz의 같은 주 수 밴드 폭에서는 

송속도가 2배까지 빠르고, 5MHz 밴드 폭에서는 최

 10Mbps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 외에도 단

으로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뒤

진다는 것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둘째, Bluetooth기술은 1994년 에릭슨의 이동통신그

룹(Ericsson Mobile Communication) 휴 폰과 주변기기

들 간의 소비 력이 고 가격이 싼 무선(Radio)인터

페이스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무선 주 수로는 

Frequency Hopping방식의 2.4GHz의 ISM 밴드를 사용

하여 10미터의 송반경을 가지며, 동기화 방법으로는 

동기  비동기 모드가 있으며, 동기 모드에서는 

1Mbps를 비동기 모드에서는 723.2Kbps의 송 속도를 

지원한다. 성능 측면에서 블루투스는 "In Room(사무실

/회의실/가정)"과 "Personal(사용자의 주변)" 공간 내에

서 지원하도록 개발되었다. 재의 블루투스의 단 은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사양이 낮다

는 것으로 최  1Mbps의 송속도로는 CD 수 의 고

품질 음악이나 비디오 송에도 합하다고 볼 수 없

고, 고화질 정지화상 등에 응용하기에도 아직 부족하

다는 것과, piconet이라는 망 구성으로 7개의 기기들 

간 ad-hoc 통신망을 구성하게 되지만, 그 이상의 기기

들을 연결하기 한 piconet간의 망 구성 부분에서는 

약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HomeRF와는 달리 블루

투스는 H/W 뿐만 아니라 S/W 부분에서도 완성을 목

에 두고 있고, 많은 SIG 멤버들이 참여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 욕구를 즉시 낮은 가격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장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WPAN)-IEEE

802.15.3/4: IEEE 802.15.3 High-rate WPAN의 표 은 

2003년에 IEEE 802.15 working group에서 표 화가 되

었다[1]. 최근 휴 용 가   통신기기들은 고화질 

비디오  오디오, 량의 음악  이미지 일 송 

등, 용량의 송을 필요로 한다. 이를 해 IEEE 

802.15 TG3는 High-rate WPAN을 기반으로 55Mbps 정

도의 속도로 10m 정도의 거리에서 2.4㎓를 사용하는 

PHY와 MAC에 한 표 을 완료하 다. 

표 안에는 송속도를 주 수에 따라 Dual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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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50kbps(  세계 용도인 2.4GHz ISM 역에서 16

개의 채 ), 40kbps/20kbps(북미에서는 915MHz 역에

서 10개의 채  / 유럽에서 868MHz 역에서 1개의 

채 ) 송속도로 되어 있으며, CSMA-CA 로토콜과 

255개의 기기를 연결하며 도달거리는 1~100m로 설정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네째, UWB-Z는 ZigBee의 취약 분야인 이동성과 멀

티패스가 심한 차량 서비스 분야, 수십 센티미터 의 

치인식 분야,  도달거리 수 백 미터로 확 가 

필요한 분야로 표 3과 같은 차별된 응용분야도 가지

고 있다. UWB의 응용기술을 각 업체마다 UWB의 활

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그 응용의 역을 

발 빠르게 넓 가고 있다. 2003년 CES쇼에서의 실제

인 응용 를 통해 그 가능성을 넘어서 상품화에 

가까운 느낌이다. 이러한 망들은 련 기술의 기술

우   조기 시장선 이 강력한 기회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한, IEEE에서 제안한 WPAN 련술은 

센서 네트워크의 주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센서 네트워킹의 주요 안으로 부각될 가능성

이 높은 것이 향후 망이 낙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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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디지털 홈 분야별  투자액

4.2 랫폼 기술

 

랫폼 기술은  통신․방송․게임이 융합된 엔터테

인먼트 서비스와 홈오토메이 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지향  홈서비스 제공을 해 발

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 자통신연구원(ETRI)와 삼

성 자 등에서 통신․방송이 융합된 국내 우 를 갖

는 DTV와 연계되는 신개념의 홈 랫폼 기술에 한 

연구가 집 되고 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반이 

될 수 있는 홈서버 랫폼의 상용화 기술 확보가 향

후 시장 선 에 상당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된다 [19, 21].

국내 업계에서 개발한 홈게이트웨이에 용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 미들웨어 기술인 OSGi 2.0을 만족하

는 제품이 출시(4DHomeNet, 아이 릿지 등)되어, 개발

과 시장의 수요가 맞지 않는 상황이 개되고 있다. 

이러한 를 반 하는 것이,  삼성 자, 4DHomeNet, 

Control Systems 등의 업체가 홈오토메이션 서비스용 

개방형 임워크 기술을 용한 리 서버 시제품

을 개발하 으나, 아 트단지  기업 내 용을 한 

소규모 수 이거나 상용화 용을 한 안정성  확

장성 측면에서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다 [10]. 이러한 

시장환경의 축소는 향후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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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디지털홈 련 산업의 연 성

4.3 정보가  기술

정보가 은 인터넷과 인터넷상의 컨텐츠를 가정내

의 모든 사람과 기기에 유통시키기를 원하는 사용자

의 욕구를 해소하기 해 두되었다. 이블 모뎀, 

DSL(디지탈가입자회선), 직 성 방송등을 통한 

역 속 서비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해 홈 네트

워킹이 가능한 정보가  제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정 내에서의 각종 기기들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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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화와 함께 정보 가 기기의 보유율이 증가하고 

PC 이외에 PDA, 스마트폰, 디지털 TV, 인터넷 냉장고 

등 다양한 정보기기가 등장한 것도 정보가 을 빠르

게 확산시키면서 2005년  세계 으로 3,600억 달러

로 시장규모가 증가하 다.

(표 4) 디지털 홈 분야별 시장수요  망

(단 : 억 달러) [출처:16]

분야 2001년 2007년 성장율

디지털 콘텐츠 363 4311 53%

교육, 융, 뉴스/콘텐츠, 

유통서비스
139 519 24.60%

홈엔터테인먼트홈오토메이션 17 48 18.70%

유무선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이동/고정단말,

정보가 기기

450 1740 25.00%

센서, 스토리지, 정보보호 73 431 34.50%

디지털 홈 체시장 규모 1,042 7,049 102.80%

기회 요인으로는 재 마이크로소 트사와 인텔은 

PC 산업 분야에서 기술 독   시장 우 를 기반으

로 정보가  분야의 미래 신규시장에서도 기술 우  

 시장을 선  유지, 강화시키기 하여 과감한 투자

가 시장확  기여에 한 기회 요인이 된다.  요

인으로는 홈 네트워크 련 단체 표 은 화선을 기

반으로 하는 HomaPNA, 오디오/비디오 등 실시간 멀

티미디어 서비스를 한 IEEE 1394, 력선을 이용하

는 EIA 709.1과EIA 600, 무선랜 기술인 802.11x와 블

루투스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련 단체 표 은 

소니사, 필립스사 등 오디오/비디오 제조업체 심으

로 IEEE 1394를 기반으로 하는 HAVi, 썬 마이크로시

스템사 심으로 Java 기반의 Jini, 마이크로소 트사 

심으로 인터넷 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UPnP  

애쉴론사와 빌딩/공장자동화 업체 심으로 력선을 

기반으로 하는 LonWorks, 통신업체 심으로 인터넷

과 연계하여 동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정

의하는 OSGi 등이 첨 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 

이들 표  둥 우 를 보일 기술에 한 정확한 측

이 어려우며, 차 이들 표 들 간에 융합화에 따른 

새로운 표 기술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

러한 복된 투자로 인해 낭비와 단일 표 화의 어려

움으로 시장 소규모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제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4.4 미들웨어 기술

 

기회요인으로는 정보가  분야의 표 화는 홈 네트

워크와 정보가  미들웨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낙

인 망을 할 수 있다. 한, 시장 활성화를 한 장

비  소 트웨어 업체 간의 결속 등 DHWG 표  활

동을 통한 기기 간 상호 운용성 기술과 유비쿼터스 

홈 구축을 한 상황 응형 미들웨어가 발 할 망

으로, MS, 인텔, 소니, 삼성 자 등 IT 선도 기업 8개

사를 심으로 디지털 홈 워킹그룹(DHWG)을 구성하

여 기기 간의 호환성 확보를 해 기존 미들웨어 기

술의 상호 연동을 보장하는 미들웨어 기술을 연구 

이다 [17]. 한, 소니, IBM, 필립스사 등에서는 정보

가 기기들의 기능을 조합하고 사용자의 주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들웨어 기술에 

해 개발 이고, MS, Sun사 등에서도 다양한 단체 표

 미들웨어 간에 연동을 보장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산/학/연 기 에서 미들웨어를 개발

하기 해 투자를 진행하여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한 일부 학에서 상황 응형 미

들웨어 기술, 테그기술, 에이 트 기술을 개발하고 있

으나 체 인 통합 인 측면의 부재로

향후 망을 낙 할 수 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원

천 기술  련 기술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주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5. 디지털홈 발 망  문제

디지털 홈에 용되는 요소기술 단 의 표 화는 

이더넷, 력선, Home PNA, IEEE1394, USB 의 유선

기술 표 과 무선LAN, Bluetooth, UWB 등의 무선기

술 표  그리고 UPnP, HAVi, Jini, LonWorks등의 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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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표  등에 해 기술 분야별로 표 화 활동이 

국내외 으로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에는 기존 

서비스들을 통합 장비를 통해서 제공하고, 새로운 서

비스는 별도의 부가장비를 통해서 제공한 후 신규서

비스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타당성이 확인된다면 통합 

장비에 추가하는 방식이 실성이 높다고 단된다.

DHWG(Digital Home Working Group)에서는 디지털 

홈 제품들 간의 상호 운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아

래 그림.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홈 기술들에 

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표 화를 

시작하고 있다. 한, 상호 운용성 확보를 해 디지털

홈 장비에서 요구되는 내 정보기기 간 투명한 연결

(Transparent Connectivity), 기기의 발견・구성・제어에 

사용되는 통일된 미들웨어, 호환성이 보장되는 미디어 

포맷, 스트리  로토콜  미디어 리/제어, 사용자

와 기기 들을 한 합한 인증  사용 메커니즘 등

의 상호 운용성 임워크를 제시하려 하고 있다 

[13]. 치열한 경쟁 속에서 통신사업자간 가정내 디지털

화의 주역이 되고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지만 긴

한 조도 불가불 필요한 상황이다. 한 사업자가 가정 

내 디지털화를 독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부분

인 내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지만, 디지털 홈 시범서

비스를 통해 완 한 내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 홈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망된다.

디지털 시 에는 제품 간의 결합이 용이하여 디지

털 컨버 스 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간의 결합이 아닌 소 트웨어를 포함한 형태

로 인간 생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발 할 것

이다. 유무선 홈 네트워크의 기술 발  추세에 따라 

HomePNA, 블루투스, IEEE1394, 력선통신 등 다양

한 규격의 홈 네트워킹 기술이 국가, 지역, 서비스 사

업자  사용자 특성에 맞게 진화 발 할 것이다 [4]. 

유무선 통합화  디지털 컨버젼스의 속한 진

으로 개별 으로 구 되고 있는 홈게이트웨이와 홈서

버 기능이 융합되는 홈서버에 한 요성이 두되

면서 역 가입자망이 보 되는 05년 부터는 홈 서

버와 홈 게이트웨이, 멀티미디어 미들웨어와 가 기기 

제어 미들웨어들이 통합화된 유니버설 홈 서버 기반

의 스마트 홈이 가시화될 것이다. 한, 사용자의 편

이성과 휴 성 극 화를 해 정보단말은 인간의 오

감을 통한 의사 소통과 다양하고 실감 있는 정보교

류를 가능  함으로서 인간화를 추구하는 지능정보 

단말로 진화 발 하여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과 

같은 입출력 장치를 사용하는 PC와 달리 정보단말은 

자연스럽고 실감 있는 정보처리를 지원하기 해 

오감 기반 입출력장치를 갖는 지능정보단말로 발 할 

것이다. 

향후  세계 정보 사용 자의 70% 이상이 정보 액

세스를 해 네트워크 속기능을 가지는 네트워크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므로 기존의 데스크 탑 PC를 지

원하는 부분의 S/W들은 다양한 기기들에 합한 임

베디드 S/W로 변모되어 생활필수품 개념의 지능정보

단말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

정 리, 의료, 오락, 교육, 자거래 등을 할 수 있는 

편재형 컴퓨  서비스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다. 표 4.

는 디지털 홈 2001년을 기 으로 2007년 까지의 시장 

수요 망을 나타내고 있다 [19-20].

디지털 홈 구축사업이 제 로 추진되면 향후 

CDMA, 반도체, TFT LCD에 이은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007년 1183억 달러

에 이를 것으로 상되는 디지털 홈 련 세계시장에

서 홈네트워크 장비가 13% 이상 차지할 것으로 측

되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홈 련 경제   효

과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22조원에 이를 뿐 아니

라 고용유발 효과도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진하고 센

서, 스토리지, 음성인식, 가정용, 서비스 로 등 연  

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과 자상거래 산업의 활성

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 된다 [16].

(그림 6) 디지털홈 산업의 성장률

출처: Gartner Grou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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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산업의 경제 여건 속에서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것은 업계가 홈디지털 사업에 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주거환경과 소비자의 서비스 

기호를 충분히 고려한 홈디지털 서비스모델을 개발하

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 공통된 지 이다. 최

근 들어 일부 신규 고  아 트를 심으로 원격제어 

수 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기존주택 등 일반 

주거환경을 고려한 모델이 무한 것도 이 같은 실정

을 변한다. 한 서비스모델의 개발  보 이 계열

사별로 이 져 통신사업자ㆍ서비스 연 업체 등을 포

한 유기 인 조체제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 으

로 꼽힌다. 정통부 계자는 홈디지털서비스 개발 과

정이 건설업체를 심으로 수직계열화가 추진되고 있

어 가 업체나 솔루션업체 등이 제한 인 참여가 해

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16]. 이러한 과제를 해

결하기 해 기술 인 측면에서 가 , 통신 인 라 

망, 첨단서비스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재

편으로 산업 구조  서비스 형태를 시스템화 하여 

상호 이질 인 서비스  구조가 쉽게 융화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의 조기 선 을 해 선발 주

자들의 서비스 차별화  후발주자의 경쟁을 해 새

로운 수요 창출  서비스 개발이 요하다. 향후 디

지털 컨버 스화에 비하여 첨단 서비스 분야에 

변 확 를 해 낙후된 지역  계층의 교육이 필요

하고, 련기술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6. 결  론

홈 네트워크의 기술 인 구  목표라고도 할 수있

는 디지털 홈의 실 을 해 정부는 2007년까지 총 2

조원을 투입, 1,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총 1000만 가

구에 디지털 홈을 구축할 정이다. 정부는 이미 디지

털 홈 1단계 시범사업자로 KT와 SK텔 콤 컨소시엄

을 선정했으며, 사업의 종료를 목 에 두고 있다. 홈 

네트워크 업계의 계자에 따르면 홈 네트워크 기술

발 은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기술 발 의 

핵심은 디지털 홈이며 이를 통하여 조기에 유비쿼터

스 사회가 실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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