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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이동통신의 새로운 미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M2M 통신의 특성  하나는 기존의 통신에 비해 단말

의 수가 상 으로 많다는 이다. 따라서 다수의 단말로부터 발생하는 제어 신호가 네트워크에 혼잡을 발생시

킬 수 있기 때문에 3GPP 표 화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단말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여 불필요한 시

그 링 오버헤드를 이는 방법에 해 표 화를 진행 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이 같은 다수의 M2M 단

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는 그룹 기반 이동성 리 방법에 해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동성이 같은 다수의 M2M 단말을 Mobility Management Entity (MME)가 동 으로 그룹핑하고, 그룹을 표

할 그룹 헤더를 선출하여 그룹 헤더가 그룹을 표하여 Tracking Area Update (TAU)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M2M 단말이 개별 으로 TAU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시그 링 오버헤드를 이는 것이다. 제안하는 방법이 기

존의 개별 으로 TAU를 수행했을 때보다 최  80% 정도의 시그 링 오버헤드 감소효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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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ne of features of M2M communications, which ar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 future business of 

mobile communications, is that there is a large number of devices compared with traditional communication 

services. Hence, the control signal that are generated by the M2M devices may cause a significant congestion in 

the network an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standardization is progressing for reducing the redundant 

signaling by managing M2M devices as a group in 3GPP standardiz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group based mobility management by managing M2M devices that have the same mobility as a group. In the 

proposed method, M2M devices that have the same mobility are grouped by the Mobility Management Entity 

(MME) and the MME elects a group header among the M2M devices in the group. Then, the group header 

performs the Tracking Area Update (TAU) on behalf of the group members to reduce the signaling overhead of 

mobility management. With the proposed method, we can achieve 80% decrease of the signaling overhead of 

mobility management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each M2M device individually performs its TAU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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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achine-to-Machine (M2M) 통신 서비스는 사물

이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공

유하거나 M2M 서버로 정보가 수집되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3]

. M2M 통신은 

최근 이동통신의 새로운 미래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3GPP와 ETSI와 같은 표 화단체를 심으로 

표 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M2M 서비

스를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4-6]. 3GPP에서는 

M2M 통신을 Machine-type Communication (MTC) 

통신이라고도 하는데, 3GPP에서 정의하고 있는 M2M 

통신의 주요 특징  하나는 M2M 단말의 수가 기존

의 사람 간 통신의 그것과 비교하여 많다는 것이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주요 이슈 의 하나다
[7,8]

. 특히 다수의 M2M 단

말로부터 발생하는 제어 신호는 네트워크에 혼잡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M2M 통신을 구 함에 있어서 주

요 이슈 에 하나이며, 3GPP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M2M 단말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여 불필요

한 제어 신호를 이기는 방법에 해 표 화를 진행 

에 있다
[9,10]

.

  M2M 통신 서비스는 차량의 도난 방지  건물 침

입 감시 등의 안  련 분야, 차량 는 사람  물류

의 이동 경로 추 하는 서비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의료분야 등 그 응용이 다양하다
[7][11]][12]

.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M2M 통신 서비스 

에서 M2M 단말이 부착된 다수의 화물이 하나의 트럭

에 실려 있는 경우 해당 화물의 이동 경로를 추 하거

나 차량 는 사람에 부착된 다양한 종류의 M2M 단

말들과 같이 다수의 M2M 단말들이 서로 이동성이 같

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 Long Term 

Evolution (LTE) 시스템에서는 idle 상태의 M2M 단

말이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하기 해

서는 네트워크가 단말의 치를 악해야만 하며, 이

를 해서 단말은 자신의 치를 네트워크에게 알려

주는 차인 Tracking Area Update (TAU)를 수행해

야 한다. 그런데 다수의 M2M 단말들이 이동성이 같

아서 Tracking Area (TA) 외 지역으로 동시에 진입할 

경우, 혹은 TAU 수행 주기가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M2M 단말들이 동시에 TAU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순간 으로 다수의 제어 신

호를 발생시키게 되어 혼잡이 유발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성이 같은 

여러 M2M 단말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고, 그룹 

단 로 TAU를 수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제어 신호를 

이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그룹 기반 M2M 단말 이동성 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고, TAU 수행 시 

M2M 단말과 MME 간의 시그 링 수를 이기 한 

방법으로 그룹을 표하여 그룹 헤더만이 TAU 

request message를 송하며 MME는 해당 그룹에 속

한 모든 M2M 단말에 해 TAU를 수행한다. 이후 같

은 그룹에 속한 나머지 M2M 단말들인 그룹 멤버들은 

TAU accept message만을 수신하여 TAU 수행을 

한 제어 신호의 오버헤드를 임으로써 네트워크의 

혼잡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이동성이 같

은 M2M 단말들을 그룹핑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M2M 단말들이 서로 동기화가 되어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M2M 단말들을 그룹핑하고 서로 동기를 맞추는 

방법과 그룹에 속한 M2M 단말들이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하는 방법에 해 제안하고자 한다.  

2.1. Tracking Area Update in LTE
  본 에서는 LTE 시스템에서 idle 상태인 단말의 

치를 악하기 한 차인 TAU에 해 3GPP의 

표 에서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3]

. 그림 1과 같이 LTE 시스템에서는 여러 이웃한 셀

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Tracking Area (TA) 단

로 리하고 있다[14]. Idle 상태인 단말이 자신의 치

를 MME에게 알려주기 해 TAU를 수행하게 되면, 

단말의 이동성을 리하는 Mobility Management 

Entity (MME)는 단말이 재 치한 TA와 단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단말이 치하게 될 것으

로 간주되는 TA들로 구성된 TA list (TAL)을 만들고, 

이를 단말의 치 정보로 장한다. 즉, MME는 idle 

상태인 단말의 치를 여러 TA들로 이루어진 TA list 

(TAL) 단 로 악을 하고 있다. 이후 MME는 TAL

을 해당 단말에게 알려주며, 단말 한 수신된 TAL을 

장한다.

  TAU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주기  TAU이며 다른 하나는 주기  TAU이다. 비

주기  TAU는 단말이 자신이 장한 TAL 역 밖에 

치하게 되면, MME에게 자신의 치를 알려주기 

해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MME가 단말이 치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역밖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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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racking Area
[14]

Fig. 1. Tracking Area
[14]

를 방지하기 함이다. 주기  TAU는 단말이 자신이 

장한 TAL 역 내에 치하더라도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주기 으로 MME에게 자신의 치 정보를 업

데이트하기 해 수행한다.

  그림 2는 3GPP에서 정의하고 있는 TAU 차를 

보여주고 있다[13]. 그림 2에서 Step 1은 단말이 비주

기  혹은 주기  TAU 수행에 한 event 발생으로 

TAU를 triggering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Step 

2-3은 단말이 TAU event 발생으로 MME에게 TAU 

request message를 송함으로써 TAU 수행 요청을 

하는 과정이다. Step 4-14는 Evolved Packet Core 

(EPC) subcomponent (MME, S-GW, PDN-GW, 

HSS) 간의 제어 신호 송과정으로서, Step 4-5는 

TAU 수행 과정에서 MME 변경 시 이  MME로부

터 단말의 context를 이 시키는 과정이며, Step 6-10

은 MME 변경으로 인해 단말의 데이터 송을 한 

bearer 정보 변경 시 이를 처리해주는 과정이다. 그리

고 Step 11-14는 MME 변경 시 이를 HSS에게 알려

주어 HSS로 하여  단말이 치한 MME에 한 정

보를 악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Step 

15-16은 MME가 단말에게 TAU accept message를 

송함으로써 TAU 수행 결과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TAU 수행 시의 제어 신호의 수는 MME가 변

경될 경우에는 15회가 되며, MME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Step 2-3과 Step 15-16만을 수행하게 되어 4

회가 된다. 

  Idle 상태의 M2M 단말이 TAU를 수행하기 해서 

TAU request message를 송하기 해서는 먼  

random access 로서
[15]

와 RRC connection 

establishment 로시 [16]를 거쳐 네트워크와 연결을 

맺어야 하는데, 각각의 제어 신호의 수는 표 1과 같다. 

따라서 idle 상태인 n개의 M2M 단말들이 개별 으로 

TAU를 수행할 경우의 제어 신호의 수 은 식(1)과 

같다.

변경시미변경시.          (1)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TAU 수행 시 그

룹 헤더만이 TAU request message를 송하고, 같은 

그룹에 속한 나머지 M2M 단말들인 그룹 멤버들은 

TAU accept message만을 수신한다. 즉, 그룹 헤더만

이 그림 2에서 Step 2-3에 해당하는 TAU request 

message 송 과정을 수행하고, Step 4-16에 해당하

는 과정은 해당 그룹에 속한 모든 M2M 단말들 (즉, 

그룹 헤더  그룹 멤버)에 해 개별 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그룹 헤더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TAU 수행 시의 제어 신호의 수는 MME가 변경

될 경우에는 22회, MME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11회가 되며, 그룹 멤버의 경우에는 TAU request 

message 송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andom 

access 로시 와 RRC connection establishment 

로시 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MME가 변경될 경우에

는 13회, MME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2회가 된

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에서 idle 상태인 n개의 

M2M 단말들로 구성된 그룹이 TAU를 수행할 경우의 

제어 신호의 수 은 식(2)와 같다.

  변경시 미변경시.      

(2)

표 1. 각 로시 에서의 제어 신호 수

Table 1. The number of signaling in procedures

Procedure Number of signaling

 Random access 4

 RRC connection establishment 3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룹 기반 이동성 리에서

는 하나의 그룹에 속한 M2M 단말들이 주기  TAU 

수행 시에만 그룹 단 로 TAU를 수행한다. 그룹에 

속한 M2M 단말이 비주기  TAU 수행 시에는 그룹 

단 로 TAU를 수행하지 않으며, 해당 M2M 단말을 

그룹에서 제외시키고 개별 으로 TAU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룹에 속한 M2M 단

말들이 비주기  TAU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룹 단

로 TAU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룹 헤더가 TAU 

www.dbpia.co.kr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2-12 Vol.37B No.12

1122

그림 2. TAU 로시
[13]

Fig. 2. TAU procedure
[13]

triggering event 발생으로 비주기  TAU를 수행했을 

때 그룹 헤더의 MME가 변경되어 그룹 멤버의 MME

와 다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그룹 

헤더가 TAU 수행 시 모든 그룹 멤버의 context가 새

로운 MME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후에 그룹 멤버가 

TAU를 수행하더라도 자신의 유효한 context를 가져

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attach 로시 를 

수행하게 되므로 추가 인 시그 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그룹핑된 M2M 단말이 비주기  TAU 수

행 시에는 개별 으로 TAU를 수행하게 하며, 해당 

M2M 단말을 그룹에서 제외시킨다.

2.2. 그룹핑  동기화

  본 에서는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을 그룹핑

하고 서로 동기를 맞추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기 해서는 우선 그

룹핑을 수행하는 개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

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을 MME가 동 으로 그룹

핑을 한다. 즉, MME는 각 단말들의 이동성을 악하

고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고, 이후 그룹에 속한 M2M 단말 에서 이동성

이 달라진 M2M 단말은 해당 그룹에서 제외하는 동  

그룹핑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에 부착된 

M2M 단말이나 사람이 휴 하는 M2M 단말처럼 한 

사용자에게 속한 M2M 단말들 에서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한다. 따라서 그

룹핑 상이 되는 M2M 단말들은 사 에 결정되어 있

으며, Home Subscription Server (HSS)에 해당 단말

의 subscription data로 장된다. 그러면 각 M2M 단

말이 attach 로시 를 수행할 때 MME에게 해당 정

보가 달된다. 이후 MME는 그룹핑 상이 되는 

M2M 단말들이 치한 셀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셀에 

치한 M2M 단말들은 이동성이 같다고 단하여 그

룹핑을 수행한다. 그리고 MME는 해당 그룹을 표

하는 그룹 헤더를 선출하여 그룹 헤더가 TAU request 

message를 송하게 한다. 한 MME는 같은 그룹에 

속한 모든 M2M 단말들이 동시에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할 수 있도록 동기화를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의 그룹핑과 그룹 헤더 선출  동기화는 

함께 수행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3은 그

룹에 속하지 않았던 M2M 단말들이 그룹핑되는 과정

과 TAU accept message를 동시에 수신하기 해 서

로 동기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M2M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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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룹핑  동기화
Fig. 3. Grouping and synchronization

말인 M2M device 1이 TAU를 수행하기 해 TAU 

request message를 송할 때 해당 message를 송한 

시 을 알려주는 time stamp 정보도 함께 e-NodeB에

게 알려 다. 그러면 e-NodeB는 해당 M2M 단말이 

속할 그룹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만약 M2M 단말이 

속할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M2M 단말을 그

룹 헤더로 선출하고 해당 M2M 단말이 송한 time 

stamp 정보를 장한 후 TAU accept message를 

M2M 단말에게 송한다. 이후 같은 그룹핑 상의 

다른 M2M 단말인 M2M device 2가 같은 셀에서 

TAU를 수행하게 되면 MME는 M2M device 1과 

M2M device 2를 그룹핑한다. 그러면 M2M device 2

는 그룹 멤버가 되며, 이후부터는 TAU 수행 시에 

TAU request message를 송하지 않고 TAU accept 

message를 수신만 하게 된다. 따라서 그룹 헤더인 

M2M device 1과 그룹 멤버인 M2M device 2 간에 

TAU accept message 수신을 해 동기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해서 e-NodeB는 M2M device 2를 

한 TAU accept message에 그룹 헤더인 M2M device 

1가 이 에 TAU request message를 송한 시 의 

time stamp 정보를 담아 M2M device 2에게 알려

다. 이때 M2M device 2에게 자신이 속한 그룹의 그

룹 헤더의 ID도 함께 알려 다.  그러면 이를 수신한 

M2M device 2는 자신이 그룹 멤버임을 인지하게 되

며, 수신한 그룹 헤더의 time stamp에 주기  TAU 

수행을 한 타이머 값 (즉, T3412
[17]

)을 더해 그룹 헤

더의 주기 인 TAU 수행 시 을 악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M2M device 2는 해당 시 에 TAU 

accept message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된다.

2.3. TAU accept message 수신

  그룹 멤버가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하기 

해서는 해당 message가 송되는 resource block 

(RB)를 악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e-NodeB가 각 단말에게 할당한 ID인 Cell Radio 

Network Temporary Identifier (C-RNTI)를 통해 해

당 정보가 달되므로, idle 상태에 있는 그룹 멤버는 

e-NodeB로부터 C-RNTI를 할당받아야만 한다. 본 

에서는 그룹 단 로 그룹 멤버가 그룹 헤더의 

C-RNTI를 악하는 방법과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하는 방법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그룹 단 로 정보를 송하기 해 e-NodeB

가 고정 으로 할당하는 ID인 Group-RNTI를 정의하

자. Group-RNTI는 모든 그룹이 공유하게 되며, 해당 

정보는 각 M2M 단말에 미리 설정되어 있거나 

e-NodeB의 시스템 정보를 통해 얻게 된다. 그림 4는 

Group-RNTI를 사용하여 그룹 멤버가 C-RNTI를 

악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e-NodeB는 TAU 

accept message를 보내기에 앞서 먼  n번째 

subframe에서 Physical Downlink Control Channel 

(PDCCH)를 통해 그룹 멤버의 ID와 해당 멤버에게 

할당한 C-RNTI 정보를 보낼 RB의 치를 

Group-RNTI를 indicator로 사용하여 알려 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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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TAU accept message 수신 차
Fig. 4. The procedure for TAU accept message 
reception

(a)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에서의 제어 신호 수
(a) The number of signaling in proposed method and 
traditional method

면 Physical Downlink Shared Channel (PDSCH)을 

통해 각 그룹 멤버들은 자신의 ID를 통해 해당 

C-RNTI 정보를 악하게 된다. 이후 (n+1)번째 

subframe에서 e-NodeB는 그룹 헤더와 각 그룹 멤버

에게 PDCCH를 통해 TAU accept message를 송하

고자 하는 RB의 치를 각각의 C-RNTI를 indicator

로 사용하여 알려주고, 해당 M2M 단말은 PDSCH를 

통해 자신의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2.4. 요구 사항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그룹 기반 이동성 리를 구

하기 해서는 LTE 시스템을 구성하는 몇몇 노드들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2.4.1. M2M 단말

  1) 그룹 헤더  그룹 멤버

   (1) Group-RNTI 정보가 사 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며 e-NodeB로부터 시스템 정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수신한다.

   (2) 기존 TAU request message 안에 TAU 

request message를 송한 시간 정보인 time 

stamp를 추가한다.

  2) 그룹 멤버

   (1) e-NodeB로부터 수신한 그룹 헤더의 ID  

time stamp 정보를 장한다.

   (2) TAU timer 주기에 맞춰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한다. TAU accept message

를 수신하기 에는 e-NodeB로부터 할당받

은 C-RNTI를 악한다.

2.4.2. MME

  1) M2M 단말이 attach 로시 를 수행할 때 

HSS로부터 그룹핑 상이 되는 M2M 단말들

의 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해당 M2M 단말의 

context로 장한다.

  2) TAU request message에 포함된 time stamp 

 셀 정보를 해당 M2M 단말의 context로 

장한다.

  3) M2M 단말의 셀 정보를 바탕으로 같은 셀에 

속한 M2M 단말들에 해 그룹핑을 수행한

다. 그룹핑을 수행한 후에는 TAU accept 

message에 그룹 헤더의 ID와 time stamp 정

보를 담아 보낸다.

  4) 그룹에 속한 M2M 단말이 비주기  TAU 수

행 시 해당 M2M 단말을 그룹에서 제외시킨

다.

2.4.3. HSS

  1) 그룹핑 상이 되는 M2M 단말들의 정보를 

각 M2M 단말의 context로 장하며, attach 

로시  수행 시 해당 정보를 MME에게 알

려 다.

2.4.4. e-NodeB

  1) Group-RNTI 정보를 시스템 정보를 통해 

M2M 단말에게 알려 다.

  2) TAU accept message를 송하기 에 TAU 

accept message를 수신하고자 하는 각 그룹 

멤버를 해 C-RNTI를 할당하고, 

Group-RNTI를 통해 할당된 C-RNTI 정보를 

알려 다. 그 이후에 각 M2M 단말을 한 

TAU accept message를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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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에서의 제어 신호 수의 비율
(b) The ratio of signaling in proposed method to that 
in traditional method

그림 5. TAU 수행 시 MME가 변경될 경우
Fig. 5. TAU with MME change

Ⅲ. 성 능 분 석 

  본 에서는 제안한 그룹 이동성 리 방법의 효율

성을 알아보기 해 기존의 방법인 개별 인 이동성 

리 방법과의 시그 링 오버헤드를 그룹에 속한 

M2M 단말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비교하고자 한다. 그

룹 헤더  그룹 멤버를 포함한 모든 M2M 단말은 

idle 상태라고 가정하 으며, 주기  TAU의 주기는 

3GPP LTE에서의 기본값인 54분으로 설정하 다
[17]

. 

기존의 개별 인 이동성 리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제어 신호의 수는 각각 식(1)과 식(2)를 사용하 다.

  그림 5는 TAU 수행 시 M2M 단말 그룹의 이동성

을 리하는 MME가 변경될 경우 제안한 방법과 기

존의 방법의 하루동안 발생하는 시그 링 오버헤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a)에서 알 수 있

듯이 그룹에 속한 M2M 단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제안

하는 방법과 기존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시그 링 수

는 선형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림 5(b)와 같이 그 

비율은 M2M 단말의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제안

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최  40% 정

도의 시그 링 오버헤드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TAU 수행 시 M2M 단말 그룹의 이동성

을 리하는 MME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제안한 방

법과 기존의 방법의 하루동안 발생하는 시그 링 오

버헤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와 마

찬가지로 제안하는 방법을 기존의 방법과 비교했을 

때 시그 링 오버헤드가 감소하여 최  80%의 감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와 그림 6를 비교했을 

때 시그 링 오버헤드의 정도가 MME가 변경되지 않

을 경우가 MME가 변경될 경우보다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이 보다 향상됨을 알 수 있다. 하나의 MME가 

리하는 네트워크 역이 넓으므로 TAU 수행 시 

MME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일반

인 경우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최  80% 정도의 시

그 링 오버헤드 감소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a)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에서의 제어 신호 수
(a) The number of signaling in proposed method and 
traditional method

(b) 제안한 방법과 기존 방법에서의 제어 신호 수의 비율
(b) The ratio of signaling in proposed method to that in 
traditional method

그림 6. TAU 수행 시 MME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Fig. 6. TAU without MME change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동성이 같은 다수의 M2M 단말

을 하나의 그룹으로 리하여 TAU 수행 시 발생하

는 시그 링 오버헤드를 감소하기 한 방법을 제

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그룹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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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는 M2M 단말들 에서 이동성이 같은 

M2M 단말들을 MME가 동 으로 그룹핑을 수행하

고, 이 그룹을 표할 그룹 헤더를 선출한다. 그룹 

헤더는 그룹을 표하여 TAU request message를 

송하고 그룹 멤버는 TAU accept message만을 수

신함으로써 시그 링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M2M 단말이 개별 으로 

TAU를 수행하는 방법에 비교하여 최  80% 정도

의 시그 링 오버헤드 감소효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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