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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늘날 센서 기술의 발전 및 보급으로 인해 USN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응용에서의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센서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연속적인 저수준 상태의 방대

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엔드유저는 상대적으로 고수준 상태의 데이터에 관심이 있기 때

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연속적인 대량의 저수준 센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 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

에서는 USN 기반의 화재감시 응용에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기술을 이용한 다차원 분석 질

의 처리 기능과 학습기반 분류기를 통한 이상치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험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의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며 실험에 필요한 다양한 센서 데이터는

자체 개발한 센서 데이터 생성기를 이용한다.

▸Keyword :스트림 데이터, 화재감시, 다차원 분석, 이상치 탐지

Abstract

These days, the research of a sensor data management system for USN based real-time

monitoring application is active thanks to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sensor technology. The

sensor data is rapidly changeable, continuous and massive row level data. However, end user is

only interested in high level data. So, it is essential to effectively process the row level data which

is changeable, continuous and massiv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nsor data management

system with multi-analytical query function using OLAP and anomaly detection function using

learning based classifier. In the experimental section, we show that our system is vali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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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me experimental scenarios. For the this, we use a sensor data generator implemented by

ourselves.

▸Keyword : USN, Stream data, Fire Detection, OLAP, Multi-dimensional analysis,

Anomaly detection

I. 서 론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모든 사물에 센

서를 부착하여 사물에 대한 인식 및 주변 환경정보를 탐지하

여 네트워크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센

서 네트워크를 확장한 것이다. 센서 기술의 발전 및 보급으로

인해 화재 감시 시스템, 수질 관리 시스템, 농작물 재배 시스

템등과 같은 다양한 실시간 모니터링 응용분야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연속적인 특성을 갖는 센서 데이터 즉, 스트림 데이

터가 방대한 양으로 생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센서 데이터

는 저수준 상태로 생성이 되는 반면 엔드유저는 상대적으로

고수준 상태의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센서 데이터 처

리 시스템은 연속적이면서 대량의 저수준 센서 데이터로부터

고수준 상태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발견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

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터를 위한 다차원 분석 질의

처리기능과 학습 기반의 분류기를 통한 이상치 탐색 기능을

갖는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USN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응용을 위한 다차원 분석을

위한 질의는 저수준의 센서 데이터로부터 분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수준의 센서 데이터로부터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로

인해 다차원 분석 질의의 응답시간은 높게 된다. 따라서 모든

차원에 따른 결과값을 미리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

며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의 OLAP이 이와 같은 방법

을 통해 다차원 분석 질의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기

존의 OLAP은 저장된 고수준의 데이터의 크기가 저수준 데이

터의 크기보다 크고 다중 스캔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량의 저

수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스트림 데이터에 적용하기는 어

렵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되는 스트림 데이터의 특징으로 인

해 기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이상치 탐지 기법은 적

용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큐브 기법[1]과 기존 단순 베이지안

분류기(Naive Basian Classifier)[2]를 변형하여 다차원

분석 질의 및 이상치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지능적인 센서 데

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현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로 스

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관련 연구들에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

하고 4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의 결과를 설명하며 6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II. 관련 연구

센서 데이터와 같은 스트림 데이터는 연속적이며 복잡하고

한시적인 접근만이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메모리 사용

에 제한적이며 시간에 따른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기존

DBMS에서 관리 되는 데이터셋과는 달리 랜덤한 접근이 불

가능하다[3]. 따라서 스트림 데이터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서는 새로운 데이터 구조, 기술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데

이터 스트림 처리 시스템(Data stream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다. 기존 데이터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프로젝트

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TREAM[3]: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STREAM

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 스트림과 저장되어 있는 데이

터 집합에 대한 연속 질의(Continuous Query: CQ)를 기

존 DBMS의 SQL을 확장하여 지원한다.

• AURORA[4]: 하나의 질의를 다수의 오퍼레이터로

나누고 효과적인 질의 스케줄링을 하여 대용량 스트림 데이터

의 실시간 처리를 지원한다.

• TelegraphCQ[5]: 연속 질의를 사용하여 매우 유동적

이고 대용량의 데이터 스트림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

으로 얻기 위해 오퍼레이터에 대한 스케줄링을 제공하며, 오

퍼레이터간의 통신을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 COUGAR[6]: 센서 네트워크용 분산 데이터 처리 시

스템으로 네트워크 변화에 동적으로 적응 가능하며 높은 유연

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 NiagaraCQ[7]: 인터넷 환경에서 연속 질의를 효과적

으로 처리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를 갖는 연속 질의를 그룹화

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연산을 한 번만 수행함으로써 질의

처리 성능 향상과 CPU 및 메모리 자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을 가진다.

• OpenCQ[8]: 인터넷 상의 분산되어 존재하는 이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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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들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프로젝트들은 주요 처리 대상이 되는 데

이터가 온도, 강수량, 습도 등의 간단한 센서 데이터를 기준

으로 한다는 점과 요약정보를 저장하여 스트림 데이터를 관리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센서 데

이터 처리 시스템은 USN 환경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응용

에서 다차원 분석 질의 처리기능과 학습 기반의 분류기를 통

한 이상치 탐색 기능을 제공하는 보다 지능적인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는 차별성을 갖는다.

스트림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련 요소

기술은 스트림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무한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근사적인 답을 얻기 위한 압축 기술, 스트림 데이터

의 다양한 분석 수행을 위한 스트림 데이터 마이닝 기술 및

다차원 분석 질의 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관련연구는

<표 1>과 같다.

기술 설명

압축

기술

‣임의추출[9,10,11]

임의의표본을추출하여저장관리

‣슬라이딩윈도우[12,13,14]

임의로표본을추출하는것대신에최근스트림

데이터를주기적으로갱신하여저장관리

‣히스토그램, 웨이블릿[15,16,17,18]

스트림데이터의빈도분포를이용한대략적인

요약정보저장관리

마이닝

기술

‣분류[19,20,21,22]

스트림데이터에대한실시간의사결정지원

‣군집화[23,24,25,26]

스트림데이터의유사성을기반으로실시간그룹화

및이상치결정지원

‣패턴분석[27,28,29]

스트림데이터에대한빈발패턴및이상치결정

지원

질의

처리

‣데이터큐브[30,31,32]

OLAP 데이터모델인큐브생성을통한다차원

분석질의처리

표 1. DSMS를위한관련기술
Table 1. Related technologies for DSMS

III.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

1.1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구조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이종의 센서들로 구성된 다양

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의 시스템 사이에서 동작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인다.

그림 1. 센서데이터처리시스템구조
Fig. 1. Sensor data management system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

(Sensor Network Abstraction Tier), 센서 정보 지능화

계층(Sensor Information Intellectualization Tier)과

USN 서비스 계층(USN Service Tier)으로 구분된다. 가장

하위 계층은 센서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으로 다양한 복수의

이기종 네트워크 공통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다양한 센

서네트워크의 상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제어 기능을 제

공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 추상화 계층에 USN 관리 컴포넌트(USN

Management component)를 통해 센서 정보를 수집한다.

중간 계층인 센서 정보 지능화 계층은 센서 정보를 지능화하

는 계층이다. 이는 USN 인프라로부터 제공되는 센서정보의

실시간 관리 기능과 센서정보에 대한 다양한 질의 처리 기능

및 능동적인 이상치 탐지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

막으로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최상위 계층인 USN 서비

스 통합 계층은 USN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간 계층인

센서 정보 지능화 계층의 센서 데이터 관리기와 지능적인 이

벤트 관리기 위주로 설명한다.

1.2 센서 데이터 관리기 구조

센서 데이터 관리기는 센싱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다차원 분석 질의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는

센서 데이터 관리기의 구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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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센서데이터관리컴포넌트구조
Fig. 2. Sensor data management component

센서 데이터 관리기는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

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tream Data Service Manager: USN service

Tier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형태의 질의를 분석하여

해당 질의를 Stream Query Mange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Stream Query Manager: Stream Service Manager를

통해 요청받은 다차원 분석 질의 처리 및 Sensor Data

Manager를 통해 들어오는 정형화된 센서 데이터를 관리

하는 역할을 한다.

• Sensor Data Manager: Sensor Data Acquisition

을 통해 수집된 특정 센서 데이터에 대해 유효성 검사,

단위 필드정보 인출, 정규화 된 레코드 생성 및 가공된

데이터를 생성하여 대량의 스트림 데이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 Sensor Data Acquisition: 다양한 종류의 센서 데이터

(WSN, RFID, IP-USN) 처리 및 실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1.2.1 센서 데이터 복합 질의 처리

센서 데이터에서의 복합 질의는 수집된 센서 데이터에 대

한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요약된 통계 정보에 대한 질의를 말

한다. 이러한 다차원 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에서의 OLAP 기술이 가장 대표적

이다. OLAP은 데이터 집합을 다차원 배열 관점으로 바라보

고 데이터를 가시화하거나 요약된 통계를 생성해주는 기술이

다. 하지만 OLAP 기술을 이용하여 USN 환경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센서 데이터 즉,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다차원 분석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USN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

의 방대한 양과 지속성으로 인한 메모리 공간의 한계와 다차

원 질의 결과를 위한많은 조인 연산으로 인한 응답속도 지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분 데이터 큐브를 이용하여 다차원 분석

시 문제가 되는 메모리 공간 및 응답 속도 문제를 개선한다.

1.2.2 다차원 데이터 모델(데이터 큐브)

다차원 분석 질의 처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은 OLAP을 위

한 데이터 모델인 데이터 큐브를 이용한다. 이 모델은 데이터

를 데이터 큐브 형태로 본다. 데이터 큐브는 데이터가 여러

차원으로 모델링되고 보이도록 해주며, 차원(dimension)과

사실(fact)로 정의된다. 일반적인 용어로, 차원은 한 조직이

그것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원하는 시각이나 개체이며 사실은

수치측도(numerical measures)를 갖는다. 데이터 웨어하

우징 분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큐브를 큐보이드(cuboid)라

고 부른다. 그리고 주어진 차원들의 집합에서 큐보이드의 격

자(lattice)를 구축할 수 있는데, 각 큐보이드는 다른 단계의

요약, 즉, group by로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 큐보이드의 격

자를 데이터 큐브라고 부른다. 각 큐보이드는 일반적으로 개

념계층을 갖는다. 개념계층은 하위개념들의 집합으로부터 상

위의 보다 일반적인 개념들로의 사상의 연속을 정의한다.

실제 대전 서구 3개동(괴정동, 가장동, 용문동)을 화재 감

시 지역(zone)으로 설정한 <그림 3>을 참고하여 차원 지역에

대한 개념계층을 설명한다.

그림 3. 타겟지역(대전서구지역)
Fig. 3. Target zone(seo-gu, Daejeon )

지역에 대한 거리이름(street_name) 값은 〇〇길, 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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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〇〇길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각 거리이름

(street_number)은 그것이 속해 있는 〇〇동(dong)으로 사

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괴정길은 괴정동으로 새들길은 가

장동으로 사상될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은 하위개념들의 집

합(예:street_name)을 보다 일반적인 상위개념(예:dong)

으로 사상하면서 지역차원에 대한 개념계층을 형성한다. 시설

물(facility)에 대한 개념계층은 대형 시설물(F_large)과 그

내부에 위치하는 소형 시설물(F_small)로 개념계층을 형성

한다. 즉, 소형 시설물은 해당하는 대형 시설물로 사상이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차원 센서타입(type)의 개념계층은 센

서의 카테고리(category)와 그에 해당하는 센서의 종류

(sensor)로 개념계층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온도센서

(sensor)는 환경센서(category)로 사상되며 배터리센서는

계측센서카테고리로사상된다. <표 2>는본연구진에서제안

하는 차원과 각 차원에 대한 개념계층을 나타낸다.

Dimension Zone Facility Type

Hierarchy

dong

(Z1)

street_number (Z2)

F_large

(F1)

F_small

(F2)

category

(T1)

sensor       

(T2)

표 2. 화재감시응용을위한차원및개념계층
Table 2. Dimensions and Hierarchies

지금까지 설명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차원과 사실

값은 일반적으로 관계형 DBMS를 이용하여 표현이 가능하며

널리 쓰이는 개념적 스키마 구조는 스타스키마, 눈송이 스키

마, 사실성군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는 스

타 스키마 구조를 사용하여 다차원 분석을 위한 통합된 데이

터 집합 저장소를 구축한다.

그림 4. 논리적데이터모델
Fig. 4. A logical data model

<그림 4>는 화재감시응용에서의 스타 스키마 구조를 따르

는 화재 감시 응용을 위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그림 4>

에서 보듯이 화재감시응용에서는 지역, 시설물, 센서타입 차

원에 대한 테이블과 센싱값을 위한 테이블의 관계를 정의한

다.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센싱값들을 이용하여 다차원 분석을

위한 데이터 큐브를 생성한다. 이때 차원에 따른 데이터 큐보

이드의 수가 정해지며 이는 메모리 사용량 및 응답시간에 지

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이 된다. 차원의 수(n)에 대한 큐

보이드 경우의 수는 2n 으로 차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생성해

야 하는 큐보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각

차원에서의 개념계층까지 고려한다면 큐보이드들의 경우의

수는
  



 와 같다. 여기에서 Li 는 차원 i의 개념계

층의 수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각 차원의 카디널러티

(cardinality)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굉장히 크게 된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 큐브를 구성하

는 대신 핵심 데이터 큐보이드만으로 이루어진 부분 데이터

큐브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스트림 데이터

에 대한 다차원 분석 시 문제가 되는 메모리 사용량 및 응답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1.2.3 부분 데이터 큐브

화재감시응용을 위한 차원은 <표 2>에서 보듯이 3개이며

각각 2개의 개념계층으로 정의한다. 차원에 대한 카디널리티

를 고려하지 않은 전체 큐보이드의 수는 3x3x3 = 27개 이

다.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27개 이상의 데이터 큐보

이드를 저장 관리하는 것은 성능상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핵심 큐보이드만을 이용하여 부분 데이터 큐브를 생

성한다. 이를 위해 o-layer와 m-layer라는 두 개의 레이어를

정의한다. o-layer는 핵심 데이터 큐브 중 가장 상위 데이터

큐보이드를 의미하며 m-layer는 가장 하위 데이터 큐보이드

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레이어를 정의하고 그 사이에 있는

데이터 큐보이들만 관리를 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 및 응답

속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큐보이드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되지 않은 큐보이드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두 개의 레이어는 해당 응용에서

의 전문가가 충분히 고려하여 정의한다. 이와 같은 부분 데이

터 큐브에 더하여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분 데이

터큐브에 속한 큐보이들 중에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큐보이드만을 인기경로라고 지정하여 인기경로에 속한 큐보

이드들을 실시간 유지관리 한다. 인기경로 또한 해당응용에

전문가의 의견을 통하여 정하거나 통계적인 분석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5>는두개의 레이어를 이용하여 구성한 부분 데

이터 큐브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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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분데이터큐브
Fig. 5. A partial data cube

<그림 5>에서빨간선으로연결된큐보이드들이바로인기

경로에 속한 데이터 큐보이드들이다. 인기 경로에 속한 큐보

이드의셀값에는 요약된 센싱정보가 실시간으로업데이트 되

어 관리된다. 이로 인해서 인기경로에 속한 큐보이드들의 셀

값을 요청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기경로에 속하지 않은 큐보이드들에 대한 질의

도 응답이 가능하며 그 원리는 각 차원 개념계층 간의 사상

능력이다.

1.2.4 경동 시간 윈도우

경동 시간 윈도우(tilted time window) 프레임은 시간

차원을 요약하기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존의 OLAP처럼

요약 데이터를추가 저장하는 방식은 제한되어 있는 메모리상

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스트림에는 적합하지않

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의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큐브를 재구성하였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오래전 데이

터보다는 최근의 데이터변화에더욱관심이많기 때문에 최근

의 데이터일수록 정밀하게 저장되어지길원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의 정밀도에 차이를두어 최근 데이터일수록 정밀하게 저

장되도록경동시간윈도우프레임을이용한다. <그림 6>에서

와 같은 경동 시간 구조는 15분은 1쿼터, 4쿼터는 1시간, 24

시간은 1일로 구성 되어져 있다. 매 분마다 데이터가 들어오

게 될 경우, 경동 시간 구조에서는 15분이 되는 시점에 데이

터를 집계하여 쿼터에 저장하고, 분 데이터는 다시 처음부터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분단위로 요약 데이터를추가하

는 방식보다 상당한 메모리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

만, 이런 저장 방식으로 인하여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세세

한 질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림 6 경동시간윈도우예
Fig. 6. An example of tilted time window

1.3 지능적 이벤트 관리기 구조

지능적 이벤트 관리기(Intelligent Event Management)

는 센서 데이터 관리기를 통한 복합질의 응답 기능에 더하여

주기적으로추가되는각센서 값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응답 결과를 지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화

재감시 응용에서 주기적으로 수집되는 센서 값에 대한 화재발

생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면 화재 예방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화재발생 위험도는 복합 질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고차원적으로 가공된 정보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트림 데이터에 대

한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기반의 모델을 구축

하고 주기적으로추가되는 센서 값의 화재발생 위험도를 결정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7>은 지능적 이벤트 관리기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 7. 지능적이벤트관리기구조
Fig. 7. An example of Intelligent Event Management

지능적 이벤트 관리기는 크게 두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Service Manager: USN service Tier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타겟 응용을 분석하여 해당 응용을 Event

Reasone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 Event Reasoner: Service Manager를 통해 전달받은

응용에 대해 학습기반의 모델을 생성하며 이를 위해

센서 데이터 관리기에서 기 수집된 센서 요약정보를 활

용한다. 또한, 모델 생성을 위한 센서 요약정보에 대한

이산화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스트림 데이터의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학습기반의

분류 기법인 단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추

가되는 센서값의 화재발생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결정한다.

즉, 제안 방법은 정상범위에 있는 센서값에 대한 모델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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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비정상범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하여 USN 응용에 비정상 이벤트에 대한 능동적

인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는 이

와 같은 비정상 이벤트를 이상치(Outlier, Anomaly)라고

하며 이를 탐색하는 기법을 이상치 탐지 기법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센서에 대한 클래스라벨이 있는 훈련

데이터 셋의획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가상의클래스 라

벨속성을 갖는훈련 데이터 셋을 이용한 지도학습 기반의 단

순 베이지안 분류기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한다. 단순 베

이지안 분류기를 통해 이상치를 검색하는 방법은비교적 간단

하다. 하지만 USN환경에서의 속성 집합은 센서종류에 따른

센싱값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센싱값들은 범주형 속성값

이 아닌 연속형 속성값을 갖는다. 따라서 단순 베이지안 분류

기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속형 속성값들을범주형 속성

값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연속형 속성값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개의 연속형 속성값을 하나

의범주형 속성값으로 변환하여 연속형 속성값의범위를축소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이산화 과정이라 한다. 하

지만 센서값은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스트림 데이터이기 때문

에 이산화 과정이 쉽지 않다. 동등-폭, 동등-빈도, 불순도 측

정, 확률 분포 함수와 같은 스트림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에

대한 연속형 속성값을 범주형 속성값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스트림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어 그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등-폭방법과 동

등-빈도방법을순차적으로적용한방법을이용하여센서값에

대한 이산화를 시킨다.

input
order temp confidence

1 45 Medium
2 86 High
3 67 Low
4 32 Low
5 91 High
6 85 Medium
7 75 Medium
8 56 Medium
9 82 Low
10 83 Medium
11 84 Medium
12 26 Low
13 82 Low
14 83 High
15 84 Low

표 3. 샘플훈련데이터
Table 3. sample training data

온도센서 값에 대한 이산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표 3>은 온도센서 값 속성에 대한 샘플 훈련데이터이다. 이

외에도 습도센서 값, 연기센서 값이 있지만 설명을 위해 온도

센서 값의 일부 레코드만을 이용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샘플 레코드들의 온도의 범위는 26부

터 91까지이다. 이러한 연속형 데이터는 단순 베이지안 분류

기를 통한 분류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산화를 진행한다.

스텝 1: 온도범위를 임의로 지정한다.

(MIN(30) ~ MAX(85))

스텝 2: 분할개수를 임의로 지정한다. (k = 11)

스텝 3: 스텝 1과 2를 통해 간격을 구한다.

step = (MAX - MIN)/k

스텝 4: 분할지점과 분할지점에 속한 레코드의 개수를벡터

값으로 저장

스텝 5: 분할지점의 splitting을 위한 threshold 지정

(전체 값의 33%)

스텝 6: 실제 훈련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이산화 진행

스텝 7: 값이 MIN보다 작으면 MIN- step 으로 새 분할

지점 을 추가

스텝 8: 값이 MAX보다 크면 MAX + step 으로 새 분할지점

추가

스텝 9: 해당 분할지점에 속한 레코드 개수가 정의한

threshold를 넘어서면 해당 분할지점을 splitting

<표 3>에 대하여 스텝 1~9을 진행하면 <그림 8>과 같은

클래스 라벨과 분할지점 매트릭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 분할지점및클래스라벨로이루어진매트릭스
Fig. 8. Matrix composed of break point and class label

다음 단계는 전 단계에서 생성된 매트릭스에 대한 동등-빈

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연속형 속성 값의범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며결과는 <그림 9>와같다. <그림 8>에서연속형속성

값의 범위는 25 ~ 90사이에서 15개의 범위가 되는 반면 <그

림 9>는 25~55, 60~80, 82.5, 85~90 이렇게 4개로 줄

어든다. 이렇게 연속형 속성 값의 범위를축소시키면 단순 베

이지안 분류기 적용 시 효과적으로 계산 복잡도를 낮추게 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연속형 속성에 대한 이산화를 진

행하면 단순 베이지안 분류기를 적용하여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로운 센싱 값에 따른 클래스라벨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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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종이산화결과
Fig. 9. Final discretization result

IV. 실험 결과

이번 장에서는 USN 기반의 화재 감시 응용을 위한 제안

시스템의 원시 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다차원 분석질의 응답

속도를 이용하여 제안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다. 또한 다차

원 분석 질의 결과 및 이상치 탐지 결과 화면을 보인다.

제안시스템의성능평가를위한 실험환경은다음 <표 4>

와 같다.

OS Windows XP SP3

CPU Core 2 Duo E6750

RAM 4G

개발언어 java jdk 1.6.0_23

DB MS-SQL server 2008

개발환경 Eclipse Helios R1

센서데이터

D3L3C5T2000k

(D: Dimension, L: Level,

C: Cardinality, T: Total)

표 4. 실험환경
Table 4. Experimental environment

실험을위해인기경로에속한질의를다음과같이정의한다.

질의 1 : OO 거리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배터리 센서들의

평균값은?

질의 2 : OO 거리 OO 상가의 배터리 센서 평균값은?

질의 3 : OO 거리 OO 상가의 온도 센서값의 최대값은?

질의 4 : OO 거리 OO상가 중 점포 별 온도 센서값의 최

대값은?

<그림 10>은 원시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질의 1~4의 평

균응답시간을 나타낸다. 실험을 통해 인기경로를 이용한 부분

데이터 큐브(popular-path)의 응답시간과 전체 데이터 큐브

(full-cubing)의 응답 시간을 비교 한다.

그림 10 원시데이터크기 vs. 평균응답시간
Fig. 10. Size vs. Average response time

<그림 10>에서 제안 시스템의 인기경로를 이용한 부분 데

이터 큐브 기법의 평균응답시간이 약 20~30%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인기경로에 속한 질의 1에 대한 예시를 나타

낸다.

그림 11 질의 1에대한결과화면
Fig. 11. a result of query 1

<그림 12>는 USN 기반의 화재 감시 응용에서의 이상치

탐지 결과 화면이다.

그림 12. 화재위험탐지예시
Fig. 12. a example of fir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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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에서는 USN 기반의 화재 감시 응용을 위한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다차원 분석 질의 처리 기능과 지능적 이벤트 관리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연속적이면서 대용량의 스트림

데이터에 대한 부분 데이터 큐브만을 생성하여 다차원 분석

질의 시 응답속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또한 단순

베이지안 분류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개별 센서 데이

터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는 센서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고려한 데이터 크기 축소, 데이터 정제 및 변환을 통

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

하기 위해, 화재 감시 응용의 스트림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보였다. 향후에는 향상된 부분 데이터 큐브 생성 방법

및 이상치 탐지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며 제안 시스템과의 세

밀한 비교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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