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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스마트 단말의 등장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언

제 어디서나 단말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연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공유하는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콘텐츠 공유 시스템은 다양한 단말 지원을 위해 각 단말의 OS에 맞는 별도의 애플리케이

션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어느 단

말에서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웹 기술이 콘텐츠 공유 기술로 활용된다면 개발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신 웹 기술을 활용한 파일 전송 시스템을 통해 그 성능을 분석

하고 현재의 애플리케이션 기반 시스템과의 비교를 수행 하였다.
Abstract

After launched various smart devices such as smart phone and tablet PC, people who using smart devices 
are provided various services. Especially, contents sharing technology is utilized in any devices. But current 
contents sharing systems are made on various versions for various smart devices. These methods will be raising 
cost for development of application. Therefore it must using web technology for reducing cost. In this paper, 
we had analyzed performance of file transmission using web technology and compared with application ba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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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1인 1 PC 시대에

이어 1인 N 단말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특히 스

마트폰 및 타블렛 PC 등의 휴대용 단말 뿐 아니라, 
스마트 TV와 같이 고정되어 사용되는 가전제품 에서

도 스마트 기능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스마트 단말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말에서 동일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 받고

자 하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과 애플 등의 기업에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동일 플랫

폼을 제공하는 단말간의 서비스만 제공되거나 표준

으로 정해진 동영상 재생 등의 부분에만 한정되어 제

공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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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TML 마크업 기술의 발전 과정.

Fig. 1. History of HTML markup technology.

위해서는 각 플랫폼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구

현하여 제공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의 문제

가 있다. 따라서 모든 스마트 단말에 기본 탑재되는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웹 기반의 콘텐츠 공유 시스템

이 제공된다면 플랫폼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웹 기술은 어느 단말에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

에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공통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에 적합하다. 하지만 기존의 웹 기술은 파일을 접근

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되지 않아 콘텐츠

공유를 위한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

재 HTML5 표준에서는 File API와 Web Socket 등의

기술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웹 기반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갖추어져 있

다. 또한 스마트 단말은 모두 HTML5 표준을 모두 준

수하고 있기 때문에 웹 기반의 기술을 동작 하는 데

에 어려움이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웹 라이브러리를 활용

하여 웹 기반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여,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스마트 단말에서의 파

일 전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

존의 플랫폼 각자의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현한 프로

그램과의 성능 분석을 통해 웹 기술의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논문은 HTML5 기술의 소개와 현재 진행 현황

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HTML5를 활용한 웹 기

반 파일 전송 시스템에 대한 구성에 대해 소개 한다. 
그 다음으로, 구성된 시스템과 기존 방식의 파일 전

송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분석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HTML5 기술

웹 기술이 급격히 확산된 가장 큰 계기는 HTML이
라는 마크업 언어를 통해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다

양한 단말에서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표준 브라우저를 통해 웹을 사용

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 에서와 같이

1993년 HTML 1.0 표준이 만들어 진 후, 1997년
HTML 4.0과 1999년의 HTML 4.01 표준이 만들어지

는 순간에 웹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 하였다[2]. 하
지만 HTML은 단순 정보 표현과 연결을 위주로 제공

되어 확장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W3C에서는 1999년
부터 확장성에 초점을 두고 XHTML(Exten-sible 
Hypertext Markup Language)개발을 하였으나 복잡하

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004년 WHATWG(Web 
Hypertext Application Technology Working Group)를
구성하고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보다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확장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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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TML 5.0 규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3]. 이에

W3C는 2008년 새로운 HTML 규격을 만들기 위한

HTML WG를 구성하였고, WHATWG의 규격을 기초

로 한 새로운 HTML5 표준안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HTML5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HTML에서 확장

을 위해 사용하였던 별도의 플러그인 추가와 같은 번

거로움을 모두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확장기능

이 수행 되도록 하였다[4]. HTML5 표준은 아직 완성

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다양한 브라우저가 모두 지원

을 하고 있고, 이것이 모든 스마트 단말에 제공되면

서 다양한 스마트 단말에 사용될 수 있는 통합 플랫

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HTML 5에서 새롭게 탄생한 File API와 Web 

Socket을 활용하면 웹 기반의 파일 전송 시스템도 쉽

게 구현이 가능하다.

2-1 File API

스마트 단말간의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해당 단말

에 저장된 파일을 읽고,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기존의 웹 기술에서는 이러한 부분

이 불가능하여 각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

여야 했지만 HTML5에서는 File API를 제공하여 이

부분이 해결 되었다. File API는 단말에서 내부파일

접근을 위한 API로 현재 FileList와 Blog 처리, 디렉토

리와 시스템, Writer 등의 세 가지 API 규격을 각각

만들고 있다[5].

2-2 Web Socket

Web Socket API 규격에서는 원격 서버와의 양방향

을 가능하도록 하는 웹 소켓을 이용하는 웹 페이지를

가능하도록 API를 정의한다. 웹 소켓에 대한 규격은

IETF에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6]. 
Web Socket 은 HTML 5에서 간단한 스크립팅으로

서버와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구현된 것으로, 이
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다른 각 스마트 단말에서 브라

우저를 통해 접속하면 데이터가 전송 될 수 있도록

구현 할 수 있다.

Ⅲ. 웹 기반 파일 전송 시스템

다양한 스마트 단말 플랫폼을 모두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의 파일 전송 시스템은 매우 간단하게 구성되

어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파일을 전송하는 Sender와 파

일을 받는 Recei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말은

File API를 통해 단말의 파일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

된다. 또한 각 단말간의 데이터 전송은 Web Socket을
이용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

Fig. 2. System architecture.

본 시스템은 파일 전송의 성능 분석을 목표로 한

것으로 다양한 기능보다는 각 단말간의 파일이 웹 기

반에서 정상적으로 전송 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구현

하였다. 따라서 환경이 다른 스마트 단말에서의 정상

적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을 데스크탑 PC와 스마트 폰에서 실행하여 테스트를

수행 하였다.

3-1 데스크탑 에서 실행

그림 3. 데스크탑 에서 실행.

Fig. 3. Running on the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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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데스크탑 PC에서 파일 전송 시스템에 접

속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현

한 시스템은 Node.js 기반의 FTP 프로토콜 전송 라이

브러리인 wFTP를 이용 하였다[7]. 

3-2 스마트폰 에서 실행

그림 4. 스마트폰 에서 실행.

Fig. 4. Running on the smart phone.

그림 4는 스마트 폰에서 동일한 웹 애플리케이션

을 실행한 화면이다. 스마트폰 에서도 데스크탑 PC
와 마찬가지로 파일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볼수 있다. 이와 같이 웹 기반의 시스템은 한

번의 개발로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PC 등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모든 환경에서 문제없이 동작이 된다. 
스마트폰은 데스크탑 PC와 달리 화면이 작고 사

용자가 컨트롤을 정교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응형 웹 기술인 미디어 쿼리를

활용하여 UI(User Interface)만 간단하게 변경하여 주

면 더욱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8]. 

Ⅳ. 성능 분석

웹 기반 파일 전송 시스템과 각 플랫폼에 의해 개

발된 파일 전송 시스템의 성능 분석을 위해 표 1에서

와 같이 iPhone 4 스마트폰과 Quad 2.5Ghz 프로세서

가 탑재된 데스크탑 PC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 하

였다.

표 1. 테스트 환경.

Table 1. Testing environment.

System Hardware and OS Network
Smart 
phone

iPhone 4
iOS 6 WiFi

Desktop Quad 2.5Ghz
Windows XP WiFi

동일한 환경에서의 성능 측정을 위해 네트워크는

WiFi를 사용하여 같은 AP(Access Point)에 연결된 상

태에서 진행 하였다. 
성능 분석의 방법은 10MB, 20MB, 30MB, 40MB의

용량을 가지는 4가지의 파일을 준비하여 웹 시스템

과 각 플랫폼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목적지 단말

에 데이터를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속도를 측

정 하였다. 

4-1 웹 기반 시스템

그림 5와 6은 HTML5를 활용한 웹 기반 파일 전송

시스템의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를 스마트폰

과 데스크탑에서 동작하였을 때 측정한 값을 나타낸

다. 웹 기반 파일 시스템에서는 단말의 종류에 관계

없이 파일 전송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

다.

그림 5. 웹 시스템 다운로드 속도.

Fig. 5. Download speed on the web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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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웹 시스템 업로드 속도.

Fig. 6. Upload speed on the web system.

하지만 같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 
웹 기반 시스템은 업로드 속도가 현저히 느리게 나타

난다. 이는 업로드의 경우 Web Socket을 통해 구현

하였고, 다운로드는 웹 브라우저의 기본 TCP 방식의

다운로드를 활용하였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Web 
Socket의 속도가 아직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각 플랫폼의 시스템

그림 7과 8은 위와 동일한 단말에서 웹 기반 시스

템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

과는 각 플랫폼의 환경에 맞는 별도의 Native 형태로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데스크탑과 스마트폰에서

의 프로그램은 각각 따로 플랫폼에 맞추어 구현된 것

이다. 
성능 분석을 위해 별도의 Native 프로그램을 구현

하지 않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지원하는 상

용 프로그램을 각각 플랫폼에 맞게 사용 하였다.
Native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의 속도는 다운

로드와 업로드 모두 데스크탑 환경에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다소 느린 속도로 파

일이 전송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단말의 성능이 파일

전송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Native 시스템 다운로드 속도.

Fig. 7. Download speed on the native system.

그림 8. Native 시스템 업로드 속도.

Fig. 8. Upload speed on the native system.

4-3 성능 비교

그림 9와 10에서는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를 각

각 다른 단말에서 웹 기반 시스템과 Native 시스템에

서 동작 하였을 때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간의 속도 영향 보다는 웹 시스템

이 기존 Native 시스템과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타

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

추어 분석해 보았다. 
다운로드 속도를 먼저 살펴보면 웹 기반 시스템이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다운로드 시

스템은 Web Socket을 사용한 것이 아닌 브라우저에

서 기본 제공되는 TCP 방식의 직접 다운로드 방식의

성능이므로, 이는 TCP와 FTP방식의 성능 차이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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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확인

하고자 하는 웹 기반의 시스템의 속도는 Web Socket
을 사용한 업로드 속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림 9. 다운로드 속도 비교.

Fig. 9. Comparing download speed.

그림 10. 업로드 속도 비교.

Fig. 10. Comparing upload speed.

그림 10에서의 결과를 분석하면 웹 방식의 업로드

속도는 기존 Native방식의 업로드 속도보다 용량이

늘어날수록 더더욱 느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는 아직까지 Web Socket 방식이 파일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미흡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알아낼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TML5를 사용하여 웹 기반의 파

일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존의 플랫폼 별

로 구현된 파일 전송 시스템과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성능 면에서는 웹 기반의 시

스템이 아직 미흡하지만, 다양한 스마트 단말에 모두

다르게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는 것에 비하여 웹 시스

템은 한 번의 개발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HTML5 기술을 통해 구현된 파

일 전송 시스템은 모든 스마트 단말을 지원하는 호환

성과 한 번의 개발로 적용되어 개발 비용을 감소하는

효과를 통해 1인 N 단말의 시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웹 기술에서의 파일 전송 속도 향상 연

구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성능 격차를줄이는 연

구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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