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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래시 기반 용량 장매체를 활용하는 비지정 문화재의 리와 실시간 도난 추 을 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IoT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재의 리  도난 추 을 한 문화재 리 

장치, 래시 기반 서버  제 서비스로 구성된다. 하지만 래시 기반 장매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므로 이

를 보완하기 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에 내장된 디스

크 버퍼를 활용하여 단 을 극복한 시스템을 제안하며 다양한 환경의 워크로드를 통하여 디스크 버퍼 리 정책

의 성능평가를 진행하 다. 실험결과로 CLOCK와 FCFS에 비하여 LRU 정책이 10.7% 은 래시 기반 장매

체 쓰기 횟수를 보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a system for u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real-time theft chase, which uses flash-based large-capacity 

storage. The proposed system is composed of 3 parts, such as a cultural management device, a flash-based server, and a monitoring service for managing 

cultural heritages and chasing thefts using IoT technologies. However flash-based storage needs methods to overcome the limited lifespan.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esent a system, which uses the disk buffer in flash-based storag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 and evaluate the system performance in various 

environments. In our experiments, LRU policy shows the number of direct writes in the flash-based storage by 10.7% on average compared with CLOCK 

and FCF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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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나, 아직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는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를 의미한다. 이들은 미래에 지정 는 등록될 

잠재력이 높지만, 법 인 지 를 얻지 못하여 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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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형별 도난 문화재 개수( )
Fig. 1 The number of theft cultural heritage by types

사각지 에 놓여 있어 도난과 훼손의 상이 되고 있

다[1]. 이에 한 방증으로, 최근 10여 년간 도난당한 

문화재는 30,432 으로 집계되었으며, 그림 1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문화재 도난 황을 보여 다[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수

는 27,978 으로 체 도난당한 문화재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으며, 도난의 사각 지 에 치한 비지정 문화재의 유

실을 막기 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문화재를 리하기 한 연구 

 정책으로 문화재 훼손  노후화를 방지하기 한 

재난 리와 문화재 돌  사업이 있었다[3-5].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재해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  

유실을 막을 수 있으나, 인력에 의한 문화재 손궤에 

즉각 인 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막기 

하여 최근에는 발 된 IoT(: Internet of Things) 기

술과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목한 문화재 

리 랫폼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침입 감지  도난 문화재의 

실시간 추 이 어려워 문화재의 조기 회수에 어려움

이 있다. 

낸드 래시 메모리는 자기 디스크에 비하여 빠른 

읽기  쓰기 지연 속도를 가지며 다른 비휘발성 메

모리와 비교하여 높은 집 도를 가진다[6-10]. 이로 

인하여 낸드 래시 메모리는 다양한 시스템에 유연

하게 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빠른 속도로 기존의 

장매체인 자기 디스크를 체하고 있다. 하지만 낸

드 래시 메모리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고, 쓰기 

연산의 지연 속도가 상 으로 느리므로 효율 인 

낸드 래시 리가 필수 이다.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하여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는 디스크 버퍼 

 이를 리하기 한 정책을 통하여 시스템의 입출

력을 완충하며 효과 인 장매체의 활용을 가능  

한다.

디스크 버퍼는 메인 메모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

작하며, 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읽기 요청에 응답하고, 

쓰기 요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낸드 래시 메모

리 신 쓰기 연산을 흡수하여 NAND 래시 메모리

의 제한된 수명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디

스크 버퍼를 리하기 한 표 인 리 정책으로 

LRU(: Least Recently Used), CLOCK, FCFS(: First 

Come First Serve)가 있으며, 이들을 기반으로 다양

한 상황에 특화된 버퍼 리 기법이 연구되었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문화

재 리 시스템  낸드 래시 메모리와 련된 연

구에 하여 기술하며,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화재 리 시스템에 하여 서술한다. 4장에서 디스

크 버퍼 리 기법에 한 성능평가를 진행하며, 마지

막으로 5장에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2.1 실시간 문화재 리  도난 추  시스템

많은 수의 비지정 문화재는 등산로, 산 과 같이 

인 이 드문 장소에 치하거나 사찰  사유지와 같

이 문 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장소에 치한다. 

이로 인하여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과 훼손은 도난자

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사건의 경 를 악하기 한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 리 시스템은 도난자와 도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장비와의 연계가 필수 이다. 

추가 으로 실시간 문화재 리  도난 추 이 가능

하더라도 문화재 리자가 이를 확인하기 해서 

제 서비스와 더불어 리 서버 한 필요하다. 문화재

를 리하기 한 서버는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한 

량의 데이터를 항시 수신하고, 제 서비스의 요청에 

즉각 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 

리 서버는 량의 데이터 장과 리가 용이한 장

매체를 선택하여 운 하는 것이 필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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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 구조도
Fig. 2 The structure of large capacity of flash-based 

storage

2.2 낸드 래시 메모리

자기 디스크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장하고 보

하기 한 매체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시

스템에서 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자기 디스크는 

기계 인 동작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외부 

충격에 약하고, 소형화가 어려우며, 읽기  쓰기 지

연 속도가 느리다는 단 이 있다. 이로 인하여 자기 

디스크는 IoT 환경이나 고성능 컴퓨  환경에서 활용

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낸드 래시 메모

리는 자기 디스크에 비하여 짧은 입출력 지연과 높은 

집 도를 가져 용량화에 유리하여 다양한 시스템의 

장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낸드 래시 메모리는 페

이지 단 로 읽기  쓰기 근이 가능하지만, 특정 

페이지에 데이터를 쓰기 해서 반드시 해당 페이지

가 비워져 있어야 한다[6]. 이로 인하여, 낸드 래시 

메모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하여 새로운 역

에 쓰기 연산을 수행하거나 해당 역을 삭제하여 빈 

공간을 생성한 후, 쓰기 연산을 수행한다. 이는 제한

된 수명을 가지는 낸드 래시 메모리의 수명을 빠르

게 소진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시스

템 체의 성능이 하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하여 마모도 평 화 기법과 가비지 콜 션 기

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1-14]. 

2.3 디스크 버퍼 리 정책

디스크 버퍼는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에 

치하며 시스템에서 발생한 입출력을 잠시 장하거나 

잦은 근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미리 재하여 잦은 

장매체 근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하를 방지한

다. 그림 2는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  디스크 

버퍼 구조를 보여 다. 앞서 서술한 특징으로 인하여 

디스크 버퍼는 시스템에서 낸드 래시 메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데이터 경로를 이고 낸드 래시 메모

리에 발생되는 직 인 입출력을 여 시스템 성능 

향상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디스크 버퍼 내에 시스템

에서 원하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낸드 래시 메

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재하는 과정이 추가 으로 필

요하므로, 시스템의 성격에 맞는 효율 인 디스크 버

퍼 리 정책을 통하여 이와 같은 단 을 보완하여야 

된다. 

Ⅲ. 래시 기반 실시간 문화재 리 시스템

본 논문은 문화재 리  실시간 도난 추 을 

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문화

재 리 장치, 문화재 리 서버  제 서비스로 구

성되며, 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문화재 리 장치

는 문화재 주변에 설치되어 주변 환경정보를 수집하

거나 허가되지 않은 외부 인력의 침입을 감지하는 복

합감지 장치와 문화재 도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화재의 치를 실시간으로 추 하는 도난추  장치

로 구성된다. 

3.1 실시간 문화재 리  추  시스템

문화재 리 시스템의 구성 요소 , 문화재 리 

장치는 복합감지 장치와 도난추  장치로 나뉘며, 복

합감지 장치는 도난 장 촬   실시간 스트리 을 

한 RGB 카메라와 문화재 주변 환경정보를 감지하

기 한 각종 센서로 구성된다. 평상시, 복합감지 장

치는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여 문화재 주변의 온도, 습

도  진동발생 여부 등을 수집하여 문화재 리 서

버로 송한다. 침입자가 감지 범  내로 근하게 된

다면 경고방송을 송출하여 리 인 문화재에 근

하고 있음을 알린다. 추가 으로 문화재 리자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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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문화재 리 시스템 구조
Fig. 3 The structure of the cultural heritages management system 

림 메시지를 달  상 송출을 통해 상황을 인지

하게 한다. 도난추  장치는 문화재 는 문화재 가품

에 직  부착되어 운 되며, 도난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에 재 문화재의 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문화재 

리 서버로 송하여, 도난 문화재의 치를 실시간

으로 악하여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3.2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 활용 서버

문화재 리 시스템은 도난상황의 빠른 인지와 실

시간 치추  기능을 통하여 도난방지  조기 회수

에 그 목 이 있다. 빠른 반응속도와 상황인지를 하

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자기 디스크에 비

하여 빠른 속도를 가지며, 물리  충격으로부터 안

한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를 장소로 이용한

다. 래시 기반 장매체는 충분히 매력 인 장 매

체이지만, 제한된 수명을 가져 이를 방지하기 한 방

안이 필요하다. 

용량 래시 기반 장매체는 디스크 버퍼를 포

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입출력을 

잠시 보 하거나, 참조율이 높은 데이터를 미리 재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스크 버퍼는 메인 메모리와 

유사한 형태로 운 되며, 호스트 시스템에서 장매체

의 특정 페이지를 읽고자 하는 경우에, 디스크 버퍼 

내에 해당 페이지가 치하는지 확인한다. 해당 페이

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호스트 시스템은 디스크 버퍼

에서 페이지를 읽어가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디스

크 버퍼에 해당 페이지를 할당한다. 디스크 버퍼에 새

로운 페이지를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빈 공

간에 해당 페이지를 할당하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할당하기 하여 희생 페이지를 선택한다. 

디스크 버퍼 리 정책별로 희생 페이지를 선택하는 

기 은 각기 다르며, 이로 인하여 환경에 따른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희생 페이지에 쓰기 연산이 발

생한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장매체에 장하여 

변경 사항을 반 하며, 읽기 페이지인 경우에는 디스

크 버퍼에서 제거하여 빈 공간을 확보한다. 이후, 시

스템에서 요구하는 페이지를 디스크 버퍼에 할당하고, 

호스트 시스템에서는 해당 페이지를 읽어간다. 호스트 

시스템에서 특정 페이지를 쓰고자 하는 경우 한 이

와 동일하게 운용되지만 페이지 할당이 완료된 후에 

디스크 버퍼에 해당 페이지를 갱신한다는 차이 이 

있다. 

Ⅳ. 실험  성능평가

본 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합한 디스크 버

퍼 리 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하여 다양한 입출력 

패턴을 가지는 워크로드를 활용하여 디스크 버퍼 

리 정책별 성능평가를 진행하 으며, 표 1은 성능평가

에 사용된 워크로드의 특성을 보여 다. 성능평가를 

하여 DiskSim1)을 토 로 개발된 트 이스 기반 시

1) http://www.pdl.cmu.edu/Disk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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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oad 

read counts

Workload 

write counts

Read/write 

ratio

Workload1 1,278,390 2,181,870 37 / 63

Workload2 0 8,997,978 0 / 100

Workload3 30,553,477 5,561,702 85 / 15

Workload4 3,810,800 13,882,741 22 / 78

표 1 실험에 사용된 워크로드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workloads used in 

experiments

그림 5 워크로드별 래시 기반 장소 쓰기 횟수
Fig. 5 The normalized write counts in flash-based 

storage

그림 4 워크로드별 디스크 버퍼  횟수
Fig. 4 The normalized hit counts in disk buffer by 

workloads

뮬 이터를 이용하 다. 이에 덧붙여 본 논문에서는 

각 디스크 버퍼의 성능평가  비교 분석을 하여 

디스크 버퍼의  횟수와 래시 기반 장매체에 

발생한 쓰기 연산 횟수를 성능평가 지표로 선정하

다. 

그림 4는 주요 디스크 버퍼 리 정책인 LRU, 

CLOCK과 FCFS의 디스크 버퍼  횟수를 보여

다. 장매체에 발생하는 읽기/쓰기 연산 횟수의 증가

는 시스템의 응답속도를 해하며, 제한된 수명을 가

진 래시 기반 장매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디스크 버퍼를 활용하는 시스템은 

래시 기반 장매체에 발생하는 직 인 읽기/쓰

기 횟수를 이게 되어, 시스템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

라 장매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따라서 디스크 버퍼의  횟수는 래시 기반 장

매체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 주요한 성능평가 지표라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LRU 정책이 

CLOCK와 FCFS에 비하여 평균 21.2% 높은  횟

수를 보여 다.

래시 기반 장매체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

으며, 이는 소거 연산의 발생과 련이 있다. 이에 덧

붙여 래시 기반 장매체에서 데이터를 갱신할 때, 

다른 치에 해당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기존 데이터 

역을 삭제하고 그 치에 갱신하고자 하는 데이터

를 기록하게 된다. 따라서 래시 기반 장매체에 발

생하는 쓰기 연산 횟수는 장매체의 수명과 련된 

요한 성능평가 지표가 된다. 그림 5는 각 디스크 정

책별로 래시 기반 장매체에 발생하는 쓰기 연산 

횟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비교한 환경에

서 비교 상에 비하여 LRU는 평균 으로 10.7% 감

소된 래시 기반 장매체 쓰기 횟수를 보 다.

Ⅴ. 결론  향후개선 방향

본 논문에서는 래시 기반 장매체를 활용하는 

비지정 문화재의 리와 실시간 도난 추 을 한 시

스템을 제안함과 동시에 해당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한 디스크 버퍼 리 기법을 분석하 다. 다양한 형

태의 환경에서는 LRU 기법이 CLOCK  FCFS와 

비교하여 평균 으로 21.2% 높은 디스크 버퍼  

횟수와 10.7% 은 장소 쓰기 횟수를 보 다. 이를 

통하여 문화재 리 시스템을 구성하기 하여 LRU 

계열의 디스크 버퍼 리 정책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 최 화된 디

스크 버퍼 설계로 래시 기반 장매체를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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