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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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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y
희랍어 ontos는

영어 Being에 해당하며

‘존재’를 의미

영어 logy는

희랍어 logia에 해당하며

‘사고, ‘탐구’, ‘학문’을 의미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온톨로지의 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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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존재에 대한 탐구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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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온톨로지의 어원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존재를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 내에 존재하는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개별 대상이 지닌 본질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대상을 분류하고

여러 대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상의 존재 체계를 온전히 해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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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온톨로지의 어원과 그 의미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존재를 탐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 내에 존재하는 것들을 탐구 대상으로 삼아

개별 대상이 지닌 본질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각 대상을 분류하고

여러 대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상의 존재 체계를 온전히 해명하는 것.

05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온톨로지의 어원과 그 의미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예를 들어…

지도
박물관

백과사전
06

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일상에서의 온톨로지 적용 사례?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 온톨로지는 대상을 분류하고 대상 사이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대상 세계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과정. 해

당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상과 관련된 여러 지식들이 다채롭게 연결되고 유의미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됨.

▪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재현(Representation)하고자 고민하는 과정이

온톨로지의 어원적 맥락이라면, 구체적인 대상(Domain)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컴퓨

터 기술과 웹 환경을 매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온톨로지의 핵심.

▪ 현재 학계나 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온톨로지’라는 말은 실제로 대부분 정보기술 분야에서 논의되는

개념에 근거하기에, 일반적 용례에서 온톨로지는 정보기술 영역의 온톨로지 개념으로 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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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정보기술과 온톨로지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An Ontology is a formal, explicit specification
of a shared conceptualization of a domain of interest.”

-Thomas R. Gruber & Pim Borst

*formal :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정형화된 형태로

*explicit specification :
개념의 유형과 사용 규칙을 명백하게 명시함

*shared :
각 분야를 넘나들며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conceptualization :
대상을 개념화하여 추상적으로 체계화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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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온톨로지 정의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분야의 기본 개념과 해당 개념들 간의 상관 관계를,

다양한 영역에서 공유가능한 표준적 형태에 근거하여

전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 기술체계”

온톨로지의 어원적 맥락과

정보기술 영역에서 정의되는 온톨로지 개념에 있어

의미적 차이가 있다면,

정보기술 영역의 온톨로지 정의에서는

컴퓨터 기술과 웹 환경을 통해

대상을 분류하고 대상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체계가

온톨로지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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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란 무엇인가: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온톨로지 정의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데이터 간

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체계가 없을 경우,

인간이 그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검색할 수 없기에

데이터의 활용 영역이

좁아질 뿐더러

그로부터 발견가능한

다양한 지식의 외연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음.

온톨로지는, 대상 자료(data)의 성격이 점점 세분화되고 그 규모가 차츰 커지고 있는 현재

즉, 빅데이터 시대에 그 중요성과 활용가치가 더욱 더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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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톨로지의 활용: 빅데이터와 온톨로지

첫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초 이해



두 번째 이야기 19:15-19:30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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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 디지털 인문학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삶에서 분절할 수 없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해석함으로써

일상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쉽사리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고

그러한 연결로 인해 발생하는 의미의 발견을 하나의 통찰이자 구체적인 지식으로 다룸으로써,

삶과 문화를 새롭게 그리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려는 지적 활동이 인문학임을 감안할 때,

모든 것을 분절하고 분절한 것을 재조직하는 것이 그 본질로 기능하는 디지털 환경과

아날로그적 본질을 내포한 인문학이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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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에 접근하는 네 가지 시선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Media Literacy Data Literacy
Digital

Environment

데이터
분석

데이터
편찬

미디어
활용

미디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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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Digital
Environment

데이터
분석

데이터
편찬

미디어
활용

미디어
비판 근본적 시각에 맞추어 재배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에 접근하는 네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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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Digital
Environment

데이터
분석

미디어
비판

미디어
활용

데이터
편찬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의
보완적 연장이다.

아날로그 환경의 대상이나 고민을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SemanticWeb
#DataCuration

#QualitativeMethods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불가능한 것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BigData
#DataAnalysis

#QuantitativeMethods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에 접근하는 네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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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Digital
Environment

데이터
분석

미디어
비판

미디어
활용

데이터
편찬

아날로그 기반의 기존 인문학에서
다루어 온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기존 시각에서 연장된 성격의
문제의식이 전제.

#인문정보학 교육과정의 철학
#지암일기 DH연구 사례

아날로그 기반의 기존 인문학에서
접근하지 못한 문제의식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

기존 시각과는 다른 방향의
문제의식이 전제.

#허수 선생님의 연구
#박진호 선생님의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에 접근하는 네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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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Digital
Environment

미디어
활용

데이터
편찬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의
보완적 연장이다.

아날로그 환경의 대상이나 고민을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

#SemanticWeb
#DataCuration

#QualitativeMethods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연구에 접근하는 네 가지 시선과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아날로그 환경에 있는 무언가를

디지털 데이터로 새롭게 조직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해, 현실 세계의 대상이나 문제의식을

디지털 물리환경에서 질적으로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 소용되는 기술적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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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 Database, Web, Artificial Intelligence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 Database, Web,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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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기본적 방법에 대한 습득

데이터가 유통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기계가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 Database, Web,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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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HTML

CSS

Javascript

OWL
RDF

Json

SPARQLMS-Access

SQL(RDB)

No-SQL(GraphDB)

PHP

Python

R

Hadoop

Python

Python

Topic Modeling(NLP)

Tensorflow

Pytorch

Keras

Ontology

XML
GIS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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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HTML

CSS

Javascript

OWL
RDF

Json

SPARQLMS-Access

SQL(RDB)

No-SQL(GraphDB)

PHP

Python

R

Hadoop

Python

Python

Topic Modeling(NLP)

Tensorflow

Pytorch

Keras

Ontology

XML
GIS

자료 편찬

정보 공유

사유 확장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HTML

CSS

Javascript

OWL
RDF

Json

SPARQLMS-Access

SQL(RDB)

No-SQL(GraphDB)

PHP

Python

R

Hadoop

Python

Python

Topic Modeling(NLP)

Tensorflow

Pytorch

Keras

Ontology

XML
GIS

없던 데이터를 만들어서 웹 환경에서 폭넓게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냐,
기존 데이터를 수집해서 컴퓨터로 하여금 새롭게 분석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냐.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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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을 모두 관통하는 것으로서의 온톨로지

두 번째 이야기, 인문학 연구와 온톨로지



세 번째 이야기 19:30-20:00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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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과 온톨로지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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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

Ontology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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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odeling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가장 기초적 단계

복잡한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 개념



28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

대상 세계를 원하는 형식으로 가시화하고 명세화할 수 있는 매개이다.

대상 세계가 지닌 여러 차원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상세한 표현 방법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핵심 목적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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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

명확화

단순화

복잡한 현실세계를 애매모호함없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복잡한 현실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복잡한 현실세계를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3원칙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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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Thing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무언가

대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 대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내포한 성질

관계
Relationship

관계
Attribute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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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실 세계(외부 환경)

개념적
구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현실 세계를 개념 세계로 옮기는 작업이다.

현실 세계의 여러 대상이 지닌 위상과 속성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기초 단계에 해당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1단계,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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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실 세계(외부 환경)

개념 세계(인간의 사유)

개념적
구조

논리적
구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개념적 구조를 논리적 구조로 옮기는 작업이다.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정규화(normalization)이다.

정규화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을 제거해

속성들이 가장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조를 얻는 작업이다.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2단계,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33

대상

현실 세계(외부 환경)

개념 세계(인간의 사유)

개념적
구조

논리적
구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베이스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 세계(컴퓨터 기술)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컴퓨터에 어떻게 저장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진행한다.

테이블(Table), 칼럼(column) 등으로 표현되는 물리적인 저장구조와

사용될 저장 장치,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접근 방법 등을 결정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3단계,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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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실 세계(외부 환경)

개념 세계(인간의 사유)

개념적
구조

논리적
구조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베이스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 세계(컴퓨터 기술)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의 총 3단계 과정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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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ology

온톨로지는 어떠한 플랫폼 기술이나 구체적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모델링, 즉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다루기 위한 이상적 방법론이다.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온톨로지: 데이터 모델링 방법의 일종으로서의 온톨로지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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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과 온톨로지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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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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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의 지능을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

간의 지능 작동 방식에 대한 모방이 자리하고 있다. 기계에 부여되는 지능은, ‘인간과 다르면서도 한편

으로 유사한 방식의‘ 지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역사는 곧, 인간이 ‘지능’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반영한다. 인간 지능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인공 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 철학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1950

년대의 인공지능은 주로 지능을 기계적 계산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계산주의(Computationalism)’

에 근거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계산을 수행하려면 계산 과정을 정의하는 기호(Symbol)와 기호 간 연산

에 대한 규칙(Rule)을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인공지능 연구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Rule-Based

AI)’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규칙 기반, 기호주의, 계산주의 등은 동일한 맥락의 개념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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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 인공지능(Rule-Based AI)’ 연구는, ①인간의 생각과 현실 세계의 수많은 사물을 어떻게 기

호화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와 같은 고민을 통해 ②표현된 기호들과 그것들 사이의 규칙을 활용

해 어떻게 지능적 추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적인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①에 대한 탐구로

부터 이어진 대표적 예시가 ‘온톨로지(Ontology)’와 같은 지식 표현 체계이며, ②에 대한 탐구로부터

이어진 대표적 사례가 ‘1차 논리학(First-Order Logic)’과 같은 추론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식

적 지능활동과 유사한 형태의 접근이라는 장점과 급격한 컴퓨터 기술 발달에 발맞추어 규칙 기반 인공

지능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 전문

가 시스템(Expert System)’의 등장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 그러나 초기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1980년

대 이후 규칙 기반 인공지능은 쇠락하게 되는데, 범용성 높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현실 세계를 모두 기호와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발생했고, 이즈

음 역전파(Back-Propagation) 알고리즘으로 퍼셉트론(Perceptron)의 XOR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 규

칙 기반 인공지능(Non-Symbolic AI, Connectionism AI)’이 발달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기호적 접근(Symbolic AI) : 규칙 기반 비기호적 접근(Non-Symbolic AI) : 학습 기반

의식-명시적 지식-연역 추론

예시: 온톨로지(Ontology) 연구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

무의식-암묵적 지식-귀납 추론

예시: 퍼셉트론(Perceptron) 연구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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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Google Search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에서

더욱 발전한 형식의

지식 패널(Knowledge Panel) 서비스

Google DeepMind

알파고(AlphaGo)에서

더욱 발전한 형식의

알파스타(AlphaStar) 개발

기호적 접근(Symbolic AI) : 규칙 기반 비기호적 접근(Non-Symbolic AI) : 학습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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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지식 표현

●정보의 축적과 검색

●논리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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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인공지능에서 ‘지식을 표현한다’는 것은 인간의 일상 언어와 컴퓨터 언어 사이의 매개점을 만드는 것

이다. 쉽게 풀이해 보면, 기계가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자연

어를 인공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식 표현을 위해 논리, 의미망, 프레임, 규

칙을 사용하였고, 마크업(markup) 언어로 표현되는 온톨로지가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규칙(rule)은 지식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규칙은 ‘IF’로 표현하는 전건(antecedent)과

‘THEN’을 담당하는 후건(consequent)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생성 규칙(production rule)

이라 한다. 하나의 규칙은 ‘신호등이 녹색이면 길을 건널 수 있다＇와 같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수치

계산이나 ‘AND’, ‘OR’와 같은 조합을 통해 규칙의 표현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의미망(semantic network)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식을 표현한다. 의미

망에서 노드는 객체와 개념을, 링크는 상속(isa), 소유(has), 부분(partof)을 표현한다. 의미망은 복잡한

관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노드의 구조가 단순하여 특정 객체에 있는 속성을

독립된 노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지식의 양이 증가하면 의미망을 검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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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프레임(frame)은 마빈 민스키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의미망의 노드를 체계화한 방법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틀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구조체를 담고 있다. 예컨대 의미망에서

‘소크라테스’는 하나의 노드로 표현되는데, 프레임은 소크라테스의 나이, 성별, 출생지, 사망지, 가족 등

더 많은 의미 있는 정보를 구조화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 분야에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 소개한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온톨

로지를 이용해 지식을 기술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철학에서 다루었던 온톨로지와 달리 컴퓨터과학

분야는 컴퓨터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온톨로지 기술 언어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자원기

술명세(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웹온톨로지언어(OWL, Web Ontology Language)

는 마크업언어를 사용해 지식을 표현하고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 지식 표현 방법으로 평가된다.

전문가 시스템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응용 영역에 적용되었다. 형식지는 체계화되어

있거나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화하는 것이 수월하다. 대규모 데이터의 증가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범용적 지식을 다룰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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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예컨대 구글의 지식그래프는 백과사전 규모의 지식과 상식을 표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다양

한 지능형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서 지식을 얻는 데 지식 획득 병목 현상

(knowledge acquisition bottleneck)은 항상 존재하는 난제다. 형식지는 공학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암묵지에 대한 병목 현상은 기술적 접근을 넘어 인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러한 측면에서 암묵지에 대한 연구는 철학, 인지과학, 경영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학래(2017), 『지식그래프』, 69-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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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과 온톨로지: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 Readable Data)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46

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의 3영역과 온톨로지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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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웹 환경과 온톨로지: 시맨틱웹(Semantic Web)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시맨틱 웹은 데이터가 생산될 때 유관한 자료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약속된 방식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지능적

인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앞서 formal과 shared로 압축되는 온톨로지의 역할이 강조된다. 컴퓨터가 스스로 자

료의 의미 관계를 읽고 이해하게끔 하되, 그 가운데 다양한 개체로부터 생산된 여러 영역의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웹에서의 온톨로지의 본질적 역할이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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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과 온톨로지: 시맨틱웹(Semantic Web)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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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웹 개념

하이퍼텍스트 링크(문서)로 이루어진 웹

시맨틱 웹 개념

기계가독형 데이터(문서)로 이루어진 웹

웹 환경과 온톨로지: 시맨틱웹(Semantic Web)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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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과 온톨로지: 일반적 웹과 웹 언어의 계층구조

URI (Universal Resource Identity)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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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Universal Resource Identity)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Schema

Trust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Schema

OWL
(Web Ontology Language)

웹 환경과 온톨로지: 시맨틱웹과 웹 언어의 계층구조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URI (Universal Resource Identity)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Schema

Trust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RDF Schema

OWL
(Web Ontology Language)

52

〈시맨틱웹과 웹언어의 계층구조〉

웹 환경과 온톨로지: 시맨틱웹(Semantic Web)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 OWL은 시맨틱 웹에서 정보 간 온톨로지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론적 언어로서, 2004년 2월에

W3C에 의해 온톨로지 기술 표준 언어로 공표되었음.

▪ OWL이 만들어지기까지, XML, RDF, RDF Schema, DAML+OIL 등 다양한 형태의 온톨로지

언어가 개발되고 이용되는 과정을 거쳤음.

▪ XML의 경우 의미 관계를 충분히 기술하기 어려워 메타데이터의 유연성을 표현하는 데 한계

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개발된 RDF는 개념에 대한 속성 정의 그리고 속성과 자원 간

관계 정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음. 이후 개발된 RDF Schema 또한 의미 표현에 한계가 있

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DAML+OIL을 거쳐 현재의 OWL이 탄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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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과 온톨로지: 웹 온톨로지 언어(OWL)의 탄생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웹 환경과 온톨로지: 시맨틱 데이터 모델(Sematic Data Model)

54

의미 체계 기술을 위해 개발된 데이터 모델

종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의 논리적 데

이터 구조는 ‘hierarchical’, ‘network’, ‘relational’ 여부와

상관없이 DBMS에서 사용하는 구현 전략에 대한 범위

가 제한되고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다. 이

와 같은 이유로 정교한 의미 체계를 서술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Ontology

와 같은 시맨틱 데이터 모델이 개발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https://pro.europeana.eu/page/edm-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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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과 온톨로지: 웹 온톨로지 언어(OWL) 활용 사례 “EDM(Europeana Data Model)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https://pro.europeana.eu/page/edm-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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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과 온톨로지: 웹 온톨로지 언어(OWL) 활용 사례 “EDM(Europeana Data Model)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uropeana Collections : 유럽통합 문화예술자료

(http://www.europeana.eu/portal/)

CIDOC-CRM : 문화유산DB설계 모델

(http://www.cidoc-crm.org/)

WordNet : 영문 시소러스

(https://wordnet.princeton.edu/)

DPLA : 미국문헌자료

(http://dp.la/)

한국사LOD : 한국역사정보

(http://lod.koreanhistory.or.kr/)

국립중앙도서관LOD : 한국문헌자료

(http://lod.nl.go.kr/home/)57

웹 환경과 온톨로지: 여타 인문학 영역의 웹 온톨로지 언어(OWL) 활용 사례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http://www.europeana.eu/portal/
http://www.cidoc-crm.org/
https://wordnet.princeton.edu/
http://dp.la/
http://lod.koreanhistory.or.kr/
http://lod.nl.go.kr/home/


“OWL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적 요소는 매우 많다.

그 가운데서도 인문지식 온톨로지 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OWL을 이용할 시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4가지 요소는 아래와 같다.”

구성 요소 용 도 OWL

Class
클래스

Individual
개체

Relation
관계

Attribute
속성

공동의 속성을 가진 개체들을 묶는 범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온톨로지 설계 가이드 라인〕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

(같거나 다른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

개체가 속성으로 갖는 데이터 값

Owl:Class

Owl:NameIndividual

Owl:ObjectProperty

Owl:Datatype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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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웹 환경과 온톨로지: 인문학 영역에서의 웹 온톨로지 언어(OWL)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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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Database와 Web 그리고 AI를 관통하는 복합적 방법론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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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Database
Artificial

Intelligence

Ontology

시맨틱웹(Semantic Web)

기계가독형 데이터
(Machine Readable Data)

데이터 모델링
(Data Modeling)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Database와 Web 그리고 AI를 관통하는 복합적 방법론

세 번째 이야기, 온톨로지의 기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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