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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텍스트는 지식을 습득하는 요한 매체이

다. 그러나 재의 서지정보 심의 문헌 검색으로는 연구자들이 여러 텍스트들로부터 필요한 지식

만을 선택 으로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내용에 의거한 지

식 검색이 가능하도록 철학 고  텍스트를 상으로 철학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 철학 온톨로지는 

문가에 의해 동서양의 철학 고  텍스트로부터 분석된 주요 철학 개념과 의미 기반 계층 계  

연 계 정의하고 있으며 개념 해설서를 비롯한 온오 라인의 철학 지식 자원들을 연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학 온톨로지 구축 과정을 3개의 단계와 14개의 세부과정으로 나열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학문 온톨로지 구축을 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학 온톨로지의 응용사

례로서 학의 철학 수업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철학 온톨로지에 기반한 지식 습득  교

류가 가능함을 보 다.

Building a Philosophy Ontology based on Content of Texts 

and its Application to Learning 

Hyun-Sook Chung*, Byung-Il Choi**

The Catholic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Philosophy**

ABSTRACT

Researchers of humane studies including philosophy acquire knowledge from understanding of 

their texts. They spent a lot time and efforts to retrieve, read and understand many texts 

relevant to their research fields using a metadata-based text retrieval system. In this paper, we 

develop a philosophy ontology that enables researchers to retrieve knowledge in the content of 

texts of philosophy. Our philosophy ontology includes concepts and their hierarchical and 

associative relationships defined by philosophy researchers. We propose a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text-based ontology comprised of three phases and fourteen steps. This 

methodology may be used to construct another ontologies for learning. Also, we introduce a 

case study for applying our philosophy ontology to acquire and interchange knowledge of 

philosophy between a professor and students during philosophy classes.  

  



1.  서    론

정보기술의 발달과 웹의 등장으로 인해 인문학의 연

구에 있어서도 기존의 종이 주의 정 인 방식에서 

인터넷에 장된 디지털 컨텐츠를 활용하는 동 인 방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문학 연구의 경우 과거의 연

구 성과를 여러 각도로 조합함으로써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문학 연구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지식 자원을 구축

하고 있다[1]. 

인문학의 한 분야인 철학에서는 철학 고  텍스트들

을 심으로 학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철학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와 련된 지식

을 얻기 해 많은 철학 텍스트들을 읽고 이해하고 분

석하는데 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이러

한 텍스트 기반의 지식 습득과 지식 교류를 한 재

의 정보 검색은 다음과 같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2].

첫째, 철학 연구자들은 철학 문헌을 검색하기 해 

검색 엔진, 자 도서 , 학술문헌 정보 포털 등을 이

용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에 련 문헌  정

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검색의 결과가 부분 서

지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용 지식 습

득은 여 히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 텍스트의 내용 지식 표 의 문제이다. 자 도

서 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부분의 문

헌 제공 형태는 HTML 는 PDF 문서인데, 이는 매

체만 달려졌을 뿐 지식 표 에 있어서 책과 동일하여 

연구자들이 원하는 내용만 부분 으로 발췌하고자 할 

경우에도 원문을 출력해서 체를 읽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셋째, 검색된 문헌의 주요 개념들과 각 개념의 서술 

구조를 악하기 어렵다. 문헌의 목차가 그 문헌의 서

술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  련 주제에 한 구체 인 정보가 없으

며 문단 수 의 상세한 문서 구조를 보기가 어렵다.

넷째, 검색된 여러 문헌들 사이에 있어서 내용의 동

일, 립, 보완 등 여러 가지 연 성에 해 각각의 문

헌을 읽고 비교하기 에는 악할 수 없다. 문헌의 

제목과 간단한 요약문 정도로는 연구자가 원하는 문헌

을 결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문헌내의 특정 용어 는 개념에 해 

이와 련된 인터넷 상의 유용한 지식 자원들이 연결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식 검색이 제한 이다.

이러한 문제 들의 근본 인 원인은 재의 문헌 정

보화 서비스가 도서  서고에 보 되는 출력물을 단순

히 컴퓨터에 장 가능한 자문서로 변환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한 해결책은 분야별 문가에 의해 텍스트가 

가지는 주요 개념들과 개념을 설명하는 서술 구조를 

분해하여 이 개념 요소를 기반으로 지식을 조직하고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야별 철학 문가들에 의해 동양과 

서양의 주요 철학 고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설한 내

용을 기반으로 철학 지식을 구성하는 철학 온톨로지

(philosophy ontology)를 설계  구 하 다.  

철학 온톨로지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3계층의 온톨로

지 구조를 설계하 으며 이  온톨로지 구축 방법론을 

확장하여 철학 텍스트 분석에 의한 온톨로지 구축 

차를 제안하고 있다. 온톨로지 구조  구축 차는 

온톨로지 비 문가인 철학 문가들에게 온톨로지 구

축에 합하도록 텍스트 분석을 유도하는 하나의 지침

(guideline)으로 사용된다.

한 본 논문에서는 철학 온톨로지를 이용한 지식 

습득  교류의 응용 분야로서 학의 철학 교육에의 

용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학에서의 철학 교육은 

부분 교수자가 제시하는 주요 개념들을 학생들이 문

헌을 조사하여 악된 지식을 발표하고 이에 하여 

교수자가 오류를 지 하며 포 인 개념 설명과 함께 

련된 다른 술의 내용을 연  지어 설명하는 방식

이다. 이러한 텍스트 내용 지식 기반의 교수-학습 상

황에서 철학 온톨로지는 지식 검색, 습득, 교류의 길잡

이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와 련있는 이  연구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철학 

온톨로지의 계층  구조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철학 

온톨로지 구축 차를 과정별로 소개하고 5장에서는 

철학 온톨로지를 이용한 철학 교육의 가능성에 해 

설명한다. 6장에서는 철학 온톨로지의 의의와 향후 연

구 방향을 소개하며 결론을 맺는다.

2.  련연구

련연구로서 먼  철학 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

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4]. 철학 디지털 텍

스트 사이트[12]는 주로 철학 텍스트들의 원  는 

번역본을 직  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웹사

이트들이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은 철학 연구자들이 

1차 문헌을 웹을 통해 직  읽거나 인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철학 디지털  사이트[10]는 주로 철학 논문들을 

직  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

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은 철학자들의 연구 활동의 

핵심이 되는 논문 출 과 논문 인용을 웹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한 것이다. 

철학 디지털 참고문헌 사이트[15]는 주로 철학 디지

털 사  는 철학 디지털 백과사 을 제공하는 웹사

이트들이다. 이와 같은 웹사이트들은 철학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참고하는 용어  철학자, 철학 문헌, 

철학 개념 등에 한 지식을 웹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철학 메타 사이트[13]들은 철학 련 사이트들에 

한 정보  디 토리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이다. 이

와 같은 웹사이트들은 철학 텍스트, 철학 , 철학 

단체, 철학자 개인 뿐 아니라 철학 토픽, 철학 분야 등

에 한 철학 지식을 제공하는 철학 웹사이트들에 

한 메타 정보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이들 철학 지식 제공 사이트들과 달리 철학 온톨로

지는 원문 제공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요한 개념들을 추출하고 각 개념들

에 합한 용어를 정의하며 이들 용어사이에 연  

계를 정의하는 의미  지식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온톨로지를 효율 으로 구축하기 한 연구로서 온

톨로지 공학  측면의 방법론이 연구되어 왔으며 그 

근법은 크게 순공학(Forward engineering)과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으로 나 어진다.  

순공학  근법은 문가에 의한 지식 분석  추

출로부터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온톨로지와 지식 자원

을 연결하는 차로서 표  온톨로지 구축 방법론으

로 엔터 라이즈 온톨로지 방법론(Enterprise 

Methodology)[17], TOVE(TOronto Virtual Enterprise) 

방법론[6], METHONTOLOGY[7] 방법론, 

On-To-Knowledge[14]  Development 101[9]이 있

다. 이들 방법론은 부분 기업, 화학공정 등 특정 도

메인에서의 온톨로지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방

법론으로서 상  수 의 에서 온톨로지 생성 차

를 단계별로 정의하고 있다[8].

역공학  근법[10][11]은 구조 , 반구조   자

유 형식의 지식자원으로부터 자연어처리에 의하여 명

사형  동사형 용어들을 추출한 다음 기계 학습 알고

리즘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반자동 인 차이다. 

그러나 역공학  근법을 용할 수 있는 도메인은 

지식자원의 형식이 온톨로지로 변환하기에 합한 구

조를 가지거나 아니면 상품정보, 용어사  등과 같이 

명사형 용어들을 쉽게 추출할 수 있으며 의미 으로 

명확한 경우이다.

철학 온톨로지 구축 차는 순공학  근법을 따르

며 텍스트 내용 분석에 의한 개념 추출에 합하도록 

개념화  구  단계의 세부 차를 정의하 다.

3.  철학 온톨로지 구조

철학 온톨로지의 체 인 구조를 보면 참조 온톨로

지, 철학 분류 온톨로지, 철학 텍스트 온톨로지의 3 계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온톨로지는 스키마 온톨

로지로서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요소의 주체성(identity) 

정의, 속성 정의, 연 성 정의  제약조건 등을 정의

하고 있으며 철학 분야별 소규모 온톨로지들이 공통

으로 참조하는 상  수 의 온톨로지이다. 철학 분류 

온톨로지는 철학 분야의 일반 인 분류에 따른 개념 

정의와 개념간 계층 계를 정의하고 있는 온톨로지이

다. 철학 일반 인 분류는 부분의 철학 사 , 철학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분류로서, 철학자, 철학문헌, 

철학이론, 철학용어, 철학분야, 철학학  등이다. 철학 

온톨로지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지역  분류와 고 , 

세, 근 , 의 시  분류, 그리고 철학자, 철학

문헌 등의 철학 요소 분류에 따라 계층 으로 철학을 

분류하고 있다.

철학 텍스트 온톨로지는 각 철학 고  텍스트별로 

하나의 단  온톨로지를 생성한 다음 이들을 지역 , 

시   철학 요소별로 분류한 온톨로지이다. 텍스

트 단  온톨로지는 해당 텍스트의 최상  주요 개념

들을 심으로 그 하  개념들을 내포-외연 계에 따

라 계층 으로 구성하고 개념들 사이에 동일 계, 

립 계, 보완 계 등의 의미  연 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 각 개념들의 자원으로서 고  텍스트의 원

문의 일부분  해설서의 일부분을 링크하고 있다.

그림 1은 철학 온톨로지의 3 계층 구조를 보이고 있

다. 지식층이 철학 온톨로지이고 자원층은 고  텍스

트  해설서의 HTML 일, PDF 일, 철학 련 이

미지, 동 상, 다른 웹사이트의 페이지 등을 가지는 철

학 지식 자원들이다.

그림 1에서 임마 엘 칸트는 서양근 철학자와 

IS-A 계를 가지며 속성으로 생애해설을 가진다. 실

천이성비 은 서양근 철학문헌과 IS-A 계를 가지

며 텍스트 내용의 주 개념으로 이성, 도덕법칙, 칙 

등을 가진다. 이성은 다시 이성의 정의, 이성의 구분과 

PART-OF 계를 가지며 이성의 구분은 속성으로 해

설과 인용을 가진다. 그리고 이 해설과 인용 속성 값

은 고  텍스트  해설서 HTML 일의 일부 역과 

연결된 URI 주소 값이다.



그림 1. 철학 온톨로지의 3 계층 구조

그림 2. 철학 온톨로지 구축 차4.  철학 온톨로지 구축 차

본 장에서는 철학 온톨로지의 생성 과정을 소개하고 

각 과정에서의 요한 고려 사항들에 해 서술한다. 

특히 온톨로지 구축 측면에서 철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개념을 추출하는 방법에 해 자세하게 정의한다.

철학 온톨로지 생성 과정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이 크게 비 단계, 개념화 단계, 구  단계로 나 어

지고 개념화 단계에서는 철학 포  지식 정의 과정

과 철학 텍스트의 지식 정의 과정으로 분류된다. 그리

고 구  단계에서는 토픽맵(Topic Maps)[3,5]을 기반

으로 철학 온톨로지를 구 하는 과정들로 구성된다.

4.1 비 단계

비 단계는 철학 온톨로지 구축 목   범  설정 

과정과 문가  구성  자료 수집 과정으로 구성된

다. 철학 온톨로지의 범 는 동서양  고 에서 

까지의 철학 반에 걸쳐 요 고  텍스트들을 상

으로 하고 있으며 약 300여권의 상 텍스트를 선정하

고 있다. 

철학 온톨로지의 문가 은 크게 문헌 분석 과 

온톨로지 구  으로 나 어져 있으며 문헌 분석 

은 철학의 각 분야별 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문

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문헌에서 주요 개

념들을 추출하고 표  용어를 정의하며 개념들 사이의 

계를 설정한다. 한 고 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개념들에 해 객 인 입장에서 해설과 

인용을 기술한다. 온톨로지 구  은 문가가 분석

한 개념들을 토픽맵으로 구 하는 으로서 컴퓨터상

에 온톨로지를 구 하고 테스트하며 문헌외의 유용한 

지식 자원들을 연결함으로써 온톨로지를 완성하는 일

을 담당한다.

4.2 개념화 단계

개념화 단계는 문헌 분석, 개념 추출, 용어 정의, 

계 정의 등 철학 온톨로지를 비형식 인 언어로 생성

하는 단계이다. 비형식 인 언어는 그림, 문자 등의 비

구조화된 형식을 말한다. 철학 온톨로지의 개념화 단

계는 철학 반의 포  지식의 개념화와 철학 텍스

트 내용 지식의 개념화로 나 어진다.

4.2.1 철학의 포  지식 개념화

온톨로지를 생성하기 해 특정 도메인의 지식을 분

석하고 추출하는 기법으로 하향식 기법(top-down 

approach), 상향식 기법(bottom-up approach), 그리고 

상하향식 기법(middle-out approach)[8]이 있다. 이 기

법들 에서 최상  수 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상

세 개념들로 분류해 나가는 기법이 하향식 기법이며 

철학 온톨로지에서 철학 반의 포  지식 구조를 

생성하기 해 사용된다.

철학 온톨로지에서 최상  개념은 철학(philosophy)

이다. 그리고 그 하 에 철학 개념과 ‘PART-OF’ 계



그림 3. 온톨로지 편집기의 개념 정의 화면

그림 4. 철학 온톨로지의 계층간 연결구조

를 가지는 하  개념으로 철학자, 철학문헌, 철학분야, 

철학사, 철학학 , 철학이론, 철학용어의 7가지 세부 개

념들을 분류하 다. 그리고 철학자의 경우 지역   

시  기 에 따라 철학자와 ‘is-a’ 계를 가지는 한

국철학자, 국철학자, 인도철학자, 서양고 철학자, 서

양 세철학자, 서양근 철학자, 서양 철학자로 분류

하 으며 철학문헌, 철학사 등 다른 세부 개념들도 이

와 동일한 기 으로 분류하 다.

온톨로지에서 개념들 사이의 계는 에서 언 한 

‘IS-A’와 ‘PART-OF’의 수직  계층 계 외에 의미정

보를 기반으로 연결되는 수평  연  계로 나 어진

다. 수평  연  계는 개념들 사이의 의미  연 성

을 표 하는 계로서 철학 문가가 가지는 지식에 

의해 구체화된다. 를 들어, 철학자 개념과 철학문헌 

개념 사이의 연  계는 ‘ 자’ 는 ‘주요 서’, ‘

표 서’ 등이 존재하고 철학자와 철학이론과의 연  

계는 ‘주장이론’, ‘반 이론’ 등의 계가 존재한다. 

철학자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 향을 받은 철학자’, 

‘ 향을 끼친 철학자’ 등의 계가 성립될 수 있다.

철학 온톨로지 생성 로세스의 개념 분석  추출 

과정의 산출물은 개념사 (concept dictionary)이다. 개

념사 은 철학 온톨로지의 개념들의 집합이며 하나의 

개념은 그림 3과 같이 정의된다.

철학 온톨로지에서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CID(concept identifier)를 가진다. CID는 유일한 값으

로 개념들 사이의 참조에 사용된다. 벨(level)은 계층 

구조에서의 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최상  개념 철

학의 벨이 1이고 그 하 의 철학자는 철학의 하  

개념들 의 첫 번째 개념이므로 벨이 1.1로 표기된

다. 개념 타입(concept type)은 철학 온톨로지에서 개

념의 성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철학자는 그 하 에 다

른 개념들을 포함하며 직  지식 객체를 가리키는 것

이 아니므로 클래스가 된다. 반면, 지식 객체에 한 

내  는 외  참조가 있으면서 하  개념을 가지지 

않는 온톨로지에서 최하  개념들의 개념 유형은 인스

턴스(instance)가 된다.

슈퍼 클래스는 철학자 개념을 내포하는 상  개념의 

CID를 가리키고 서  클래스는 철학자가 내포하는 하

의 개념들의 CID를 가리킨다. 이때 슈퍼 클래스와 

서  클래스 값은 0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한다. 속성

(attributes)은 철학자 개념을 설명하는 항목으로서 0개 

이상 여러 개가 존재하며 속성명, 내 /외  참조, 다

성, 속성 타입을 가진다.

계성(relationships)은 철학자 개념과 다른 개념들

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연  계에 해 정의하는 것

으로 계명(name), 기  개념(origin), 상 개념

(destination), 기  개념의 역할(ori_role), 상 개념의 

역할(dest_role)을 가진다. 이때 기  개념과 상 개념

은 모두 CID로 표시되며 속성 타입과 역할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므로 각각의 CID로 표시된다.

4.2.2 철학 텍스트의 내용 지식 개념화

철학 온톨로지의 상  수 의 온톨로지는 철학 반

의 포 인 지식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온톨로지인 반

면 철학 텍스트 온톨로지는 텍스트 내의 내용상에 존

재하는 지식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내용 기반 온톨로지

이다. 그림 4는 철학 온톨로지의 두 계층 사이의 연결

을 보이고 있다. 

내용상의 지식 추출을 한 텍스트 내용 분석 기법

은 상하향식 기법을 사용하 다. 텍스트 분석을 해 

하향식 기법을 사용할 경우의 문제 은 추출된 개념 

집합 속에 텍스트 내용상의 개념보다 상  수 의 일

반 인 개념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림 5. 철학 텍스트의 내용상의 지식 분석  추출 

기법

그리고 상향식 기법을 사용할 경우의 문제 은 최하

 인스턴스 타입의 개념에서 상 의 클래스 타입의 

개념들을 추출하여 올라갈 경우 상 의 개념들이 무 

넓게 악될 수 있다는 문제 을 가진다. 이에 반해 

상하향식 기법은 텍스트의 주요 개념에서 출발한다. 

모든 철학 텍스트는 자가 강조하고 설명하는 주요 

개념들이 존재하므로 이 개념들을 시작 으로 두고 아

래로는 하향식 기법을 용하고 로는 상향식 기법을 

용하여 계층 계의 개념들을 추출한다. 그림 5는 

이 세 가지 기법의 처리 형식을 보여 다.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개념의 이름은 단일명사, 복합

명사, 명사구 형태를 가진다. 이 경우 개념명이 명사구 

형식일 경우에는 개념명을 아래 규칙에 따라 분석함으

로써 새로운 개념  계층 구조를 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 인 명사구 유형 4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어떤 규칙으로 분석이 가능한지 보인

다.

① 규칙 1. 개념명 형식이 ‘A  B’인 경우

규칙 1의 시는 ‘법  ’, ‘자연주의  오류’, ‘도

덕  소외’, ‘ 념론  역사 ’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B가 문서내의 요 개념일 경우 반드시 B를 상

 개념으로 분류하고 그 하 에 'A  B' 개념을 두

어야 한다. 를 들어, ‘역사 ’ 개념을 별도로 분류하

고 그 하 에 ‘ 념론  역사 ’을 연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주의  오류’와 같이 오류 자체가 문서 

내에서 요하게 서술되는 개념이 아닐 경우 오류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자연주의’ 하 에 ‘자연주의  

오류’로만 분류한다.

② 규칙 2. 개념명 형식이 ‘A의 B(B of A)'인 경우

규칙 2의 시는 ‘물질의 증여’, ‘도덕법칙의 원천’, 

‘행 의 자유’, ‘의지의 자유’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A가 요한 개념이라면 A를 상  개념으로 분류

하고 그 하 에 ‘A의 B'를 두며 반 로 B가 요한 

개념이라면 B를 상  개념으로 분류하고 그 하 에 

’A의 B'를 둔다. 만일 A와 B가 각각 심 개념으로 

내용 서술을 가진다면 A와 B를 상  개념으로 두고 

그 하 에 ‘A의 B'를 둔다. 이때 ’A의 B'는 클래스의 

다 상속처럼 여러 상  개념을 가진다.

③ 규칙 3. 개념명 형식이 ‘A와(과) B', 'A와(과)B의 

C', 'A의 B와(과) C'인 경우

규칙 3의 시는 ‘기도와 책임’, ‘선과 양심’, ‘자유와 

탈의 복음’, ‘의지의 주 성과 객 성’ 등으로 볼 수 

있으며 ‘A와(과) B'의 경우 A와 B를 각각 상  개념

으로 분류하고 그 하 에 A와 B의 계에 해서 설

명하는 자세히 분류된 여러 개의 하  개념들을 생성

하여 계층 구조로 연결한다. 'A와(과) B의 C'의 경우

에는 C를 상  개념으로 분류하고 그 하  개념으로 

’A의 C'와 ‘B의 C'를 둔다. 를 들어, ‘자유와 탈의 

복음’의 경우 ‘복음’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 ‘자유의 복

음’과 ‘ 탈의 복음’이라는 좁은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A의 C’와 ‘B의 C’ 사이에 

의미  계 설정을 해 연  계를 정의한다. ‘A의 

B와(과)C’의 경우에는 A를 상  개념으로 분류하고 그 

하  개념으로 ‘A의 B’와 ‘A의 C’를 연결한다. 이때 ‘A

의 B’와 ‘A의 C’ 사이에 의미  계 설정을 해 연

 계를 정의한다.

④ 규칙 4. 개념명 형식이 ‘A(으)로서의 B’인 경우

규칙 4의 시는 ‘법의 지반으로서의 자유의지’, ‘자

유로서의 법’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B를 상  

개념으로 분류하고 그 하  개념으로 ‘A(으)로서의 B’

를 연결한다.

이들 규칙에서의 원칙은 조사에 의해 제한이 되는 

용어를 상  개념으로 분류하고 하  개념과의 사이에 

계층 구조를 정의한다는 것이다. 한 등 계의 용

어들 사이에는 어떠한 의미  연 성이 있으므로 그 

연 성에 해  다른 하  개념들을 정의하거나 

는 연  계를 정의하여야 한다.

철학 텍스트 온톨로지는 개념 사  신에 그림 6과 

7에서 볼 수 있는 개념계층도와 개념연 도를 작성하

다. 하나의 텍스트에서 추출되는 개념의 수가 최소 

300개 이상이므로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개념들에 

해 개념 사 을 개별 으로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 이

다. 

그림 6의 개념계층도는 분석된 개념의 개념명과 

CID, 계층 구조 그리고 개념의 철학 지식이 존재하는 

텍스트의 치를 내용으로 작성된다. 개념의 CID는 상

 수 의 개념과 달리 의미 인 이름을 부여하기 어

렵기 때문에 벨과 일련번호 심으로 부여된다. 즉 

CID 자체에 온톨로지의 계층 구조에서의 치 정보를 

가지도록 생성 규칙을 정하 다.

개념의 철학 지식의 존재 치를 가리키는 resource 

ID는 문단일 경우 시작 문자를 p로 하 으며 인용문일 

경우에는 시작 문자를 q로 하 다. p나 q 뒤의 일련번

호는 텍스트의 구조를 가리킨다. 즉 1부, 1장, 1 , 1문



그림 7. 철학 텍스트의 개념 추출 과정의 산출물인 

개념연 도

그림 6. 철학 텍스트의 개념 추출 과정의 산출물인 

개념계층도

그림 8. 헤겔 철학자와 칸트 철학자의 정의  헤겔과 

칸트 사이의 연  계의 정의

단인 경우 p1.1.1.1로 명명된다. 개념에 의해 참조되는 

텍스트의 범 는 최소 문단 단 로 하 으며 인용문인 

경우에는 문단내의 한 인용문을 최소 단 로 하 다.

그림 7의 개념연 도는 철학 텍스트의 개념들 사이

의 의미  연 성을 보이는 산출물로서 텍스트를 분석

하는 철학 문가의 지식에 의존하여 분석된다. 텍스트 

내에서 개념들 사이의 연 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요한 사상이고 개념이 된다. 를 들어, 칸트의 실천이

성비 에서 이성과 도덕법칙의 계는 한 단어로 설명

되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 페이지에 나 어 설명되는 

요한 개념인 것이다. 이 경우 이성과 도덕법칙 사이

에는 일반  연 성을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연  계

로 표 하지 않고 두 개념 사이의 계를 설명하는 여

러 하  개념들을 추출한 다음 개념들 사이에 계층 구

조를 정의해야 한다.

4.2.3 구  단계

철학 문가에 의해 생성된 철학 온톨로지를 토픽맵

으로 구 하기 해 먼  철학 PSI(Published Subject 

Indicator)와 철학 스키마를 정의하 다. 철학 PSI는 

철학 온톨로지의 주요 용어에 한 정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철학, 철학자, 철학문헌, 철학이론 등의 개념에 

주체성(identity)를 부여한다. PSI는 여러 개의 토픽맵

들을 하나의 토픽맵으로 통합할 때 동일한 주체성에 

속하는 토픽들을 그룹화하기 해 사용된다.

철학 스키마는 클래스 토픽을 정의하고 토픽들 사이

의 계층 구조를 정의하는 것으로 모든 인스턴스 토픽

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토픽 타입, 어커런스 타입, 연

 계 타입을 정의한다. 한 철학 스키마는 인스턴

스 토픽맵의 템 릿을 제공한다. 즉, 철학자 템 릿은 

칸트, 헤겔, 데카르트 등 모든 철학자가 공유할 수 있

는 템 릿이고 철학문헌 템 릿은 실천이성비 , 법철

학, 독일이데올로기 등 모든 철학 문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템 릿이다.

개념화 단계에서 완성된 비형식 언어의 온톨로지를 

컴퓨터상에 구 하기 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

는 형식 언어로 재 작성하여야 한다. 토픽맵의 형식 

언어는 XML 형식의 XTM(XML Topic Maps)[16]이

다. 그림 8은 XTM 구문으로 작성된 헤겔 철학자 토

픽맵과 칸트 철학자 토픽맵의 일부분을 보이고 있다. 

각각 헤겔과 칸트 토픽을 정의하고 있으며 헤겔과 칸

트 사이에 ‘teacher_of'의 연  계가 존재함을 

<association>엘리먼트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XTM 구문의 토픽맵 기술 문서를 컴퓨터 

상에 온톨로지로 구 하기 해서는 XTM 문서를 읽

고 해석한 다음 메모리내에 그래  구조의 온톨로지를 

구 할 수 있는 토픽맵 응용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9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토픽

맵 생성  검색 엔진, 토픽맵 장소, 토픽맵 API 등

의 4가지로 나 어볼 수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JSP와 스트럿츠(struts)로 구 된 웹 인터페이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토픽맵의 요소를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는 편집기(Topic Map Editor)와 토픽맵의 내용을 텍

스트 기반으로 검색하는 토픽맵 네비게이터(Topic 

Map Navigator)  그래픽 기반으로 검색하는 비주얼 

네비게이터(Visual Navigator)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맵 엔진은 토픽맵 생성을 한 부분과 생성된 

토픽맵의 내용 검색을 한 부분으로 나 어지는데, 

생성은 토픽맵 서(Topic Map parser), 정당성 검사

기(Topic Map Validator), 구축기(Topic Map Factory)

로 구성되고 검색은 색인의 생성  리를 담당하는 

색인 리자(Index Manager),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는 



그림 9. 토픽맵 응용 시스템 구조

비교항목 철학온톨로지  기존방식

 기록매체  데이터베이스,토픽맵  종이, 워드 일

 지식연결  역 , 확장성  지역

 지식검색  키워드, 네비게이션  -

 지식교류  재사용, 상호연결비교  발표에의한 달

 지식평가
교수와학생에의한평가, 

 객 성, 평가지식보존
 교수자의 평가

 지식보존
 지속성, 유효성, 

 일 성 유지
 일회 , 단편

그림 10. 토픽맵 응용 시스템에 리되는 학습자 

온톨로지와 철학 온톨로지

질의 생성기(Query Ganerator), 그리고 질의를 처리하

는 질의 처리기(Query Processor)로 구성되어 있다.

  토픽맵 장은 메모리 내에 생성하는 인-메모리 

장기(In-Memory Storage)와 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사상시켜 장하는 RDBMS래퍼(RDBMS Wrapper)로 

구성된다. 

5. 철학온톨로지 기반의 지식습득  교류

학의 철학 강의는 주로 교수자가 텍스트를 읽으면

서 강의하는 강독과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학습자가 

주제에 하여 조사한 다음 발표  토론을 하는 주제 

탐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철학 강의의 목 은 철학 고

에 담겨있는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개념들과의 연 성을 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에게는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한 해

설서가 필요하며 개념 심으로 텍스트의 내용 검색과 

의미 악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철

학 교육에 있어서 철학 온톨로지는 교수자와 학습자에

게 철학 지식을 검색하고 텍스트 내용을 악할 수 있

는 하나의 지식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림 10은 철학 온톨로지와 토픽맵 응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독립된 온톨로

지로 구 하고 이를 철학 온톨로지  다른 학습자 온

톨로지의 개념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공유 가능한 지식 

구조를 생성함을 보이고 있다.

철학 교육에 있어서 철학 온톨로지와 토픽맵 응용 

시스템은 기존 교육 방식과 비교하여 표 1과 같은 장

을 가진다. 기존의 철학 교육 방식은 학습자가 특정 

주제를 탐구하기 해 여러 참고 텍스트를 학습한 다

음 습득한 지식을 워드 로세서를 이용하거나 는 

종이 에 문서화하고 이를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 은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표

면화하는 방식에 있다. 즉, 종이나 워드 일로 지식을 

문서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달하

거나 는 기존의 지식과 연 을 맺거나 재사용하기에 

부 하며 기록매체의 특성상 지식에의 근성이 떨

어진다. 그리고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에 하여 토론

을 유도하거나 평가할 때에도 지식의 내용에 한 이

해와 다른 지식과의 계 구조의 불명확으로 인해 원

활한 토론과 객 인 평가가 어렵다.

표 1. 철학 온톨로지 기반의 철학 교육의 장

이에 비해 철학 온톨로지는 먼  학습자에게 특정 

주제에 한 정의, 해설, 계층 구조  연  구조를 보

임으로써 여러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 

다. 를 들어 칸트의 실천이성비 에서 이성 개념에 

해 알고 싶을 때 그림 11의 철학 온톨로지 네비게이

션 화면에서 철학문헌, 서양근 철학문헌, 실천이성비

으로 탐색하거나 그림 12의 검색 페이지에서 키워드

를 입력하여 ‘이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모든 개념

들을 검색하게 된다.

검색된 개념들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개념의 내

용을 보이는 상세 페이지가 열리고 개념명, 속성, 연

계 등을 자세하게 보여 다. 학습자는 철학 온톨로



그림 11. 철학 온톨로지 지식포털의 네비게이션 화면

그림 12. ‘이성’ 키워드로 검색한 화면

그림 13. 학습자 온톨로지의 토픽추가 화면

지의 지식을 재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생성하기 

한 기 를 가진다. 

학습자는 주어진 주제에 해 객 인 사실들을 조

사하고 이를 토 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함으

로써 발표할 자료를 작성한다. 철학의 요한 교육 과

제 의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 하는 

쓰기이므로 학습자가 을 완성한 다음  속에 담긴 

지식을 온톨로지로 구 하도록 유도한다. 온톨로지를 

구 하는 과정은 개념화 단계와 구  단계로 나 어지

는데, 개념화 단계에서  속에 담긴 주요 개념들을 

분류하고 각 개념을 표 하는 용어를 정의한 다음 계

층   연  계를 정의한다.

의 성격에 따라 표 되는 온톨로지가 다를 수 있

는데 철학 개념들을 조사한 것이라면 개념 심의 계

층  구조를 정의하고 한 가지 개념에 해 서론, 본

론, 결론으로 서술한 것이라면 문서 구조 심의 계층

 구조를 정의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계층 구조의 

최하  수 은 학습자가 작성한 의 문단에 담긴 내

용을 히 표 하는 문구이며 문단 내용을 내  속

성으로 온톨로지내에 기술한다. 그림 13은 온톨로지의

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을 보인다. 토픽명의 정의, 토픽 

속성의 정의, 토픽들 사이의 연 계 정의의 세 부분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는 자신이 작성한 과 구 한 온톨로지를 수

업시간에 발표한다. 이때 학습자의 온톨로지를 최상  

개념에서부터 따라가며 작성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다. 온톨로지 내부 설명으로 의 각 단락을 가지므로 

온톨로지 탐색만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추 할 수 있으

며 학습자가 조사한 기존 지식의 양과 스스로 주장하

는 생각의 깊이를 악할 수 있다.

6. 철학교육에의 용  평가

철학 온톨로지의 교육  효과의 정도를 악하기 

해 철학과 학부 3학년생을 상으로 선정하고 먼  철

학 온톨로지의 구조  지식 검색 방법 등에 해 교

육하 다. 그리고 몇 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각자 선택

한 주제에 하여 을 작성하고 주요 개념체계도를 

철학 온톨로지와 같은 형식으로 표 하도록 하 다.

각자 조사한 주제에 하여 발표  토론 시간 후에 

표 2의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 으며 그 결과 각 항목

의 최  응답 번호를 회색으로 표시하 다. 설문의 

1~7항목은 기존 방식에 한 설문항목이고 8~15는 철

학 온톨로지 의존 방식에 한 설문항목이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방식의 문제 은 발표할 

주제와 련된 자료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련 자료를 검색하기가 어렵고 검색된 자료의 해설이 



번호 설문항목 선택항목

1 과제의 주제선정이 한가 ① ② ③ ④ ⑤

2
자료조사를 해 도서 을

이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3
자료조사를 해 인터넷을 

이용하는가
① ② ③ ④ ⑤

4
주제에 합한 자료 수집이 

용이한가
① ② ③ ④ ⑤

5
철학문헌의 해설이 풍부한

가
① ② ③ ④ ⑤

6
쓰기만으로 자신의 생각

을 표 하기에 충분한가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을 읽는 방식의 

발표가 토론에 한가
① ② ③ ④ ⑤

8
철학온톨로지의 구조가 이

해하기 쉬운가
① ② ③ ④ ⑤

9
철학온톨로지의 검색방식이 

한가
① ② ③ ④ ⑤

10
주제와 련된 검색된 자료

가 충분한가
① ② ③ ④ ⑤

11
검색된 자료의 해설이 풍부

한가
① ② ③ ④ ⑤

12
자료들 사이에 계층   

의미  연 성이 풍부한가
① ② ③ ④ ⑤

13
자료들 사이의 계가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① ② ③ ④ ⑤

14
자신의 생각을 온톨로지로 

표 하기가 용이한가
① ② ③ ④ ⑤

15
온톨로지에 근거한 발표  

토론이 한가
① ② ③ ④ ⑤

많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다. 한 자신의 생각을 로 작성한 다음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발표 방식이 의견을 주고 받는 토론에

는 부 하다는 것이다.

표 2. 철학 온톨로지 용에 한 설문내용
①매우그 다②그 다③보통이다④그 지않다⑤매우그 지않
다

이에 반해 철학 온톨로지를 활용한 방식에서는 먼  

주제와 련된 자료를 검색하기가 용이하고 자료들 사

이에 계층   의미  연 성에 따라 연속 으로 

련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데에서 장 을 찾을 수 

있다. 발표 한 온톨로지를 보이고 상  개념에서부

터 세부 개념으로 내용 개하듯이 발표함으로써 발표

자와 다른 학생들 사이에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각

인 도구로서 활용된다. 단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

을 온톨로지로 표 하는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쓰기외에 많은 시간을 온톨로지 표 에 할애하는 어려

움이 있다.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철학 온톨로지

의 교육  용이 기존의 문제 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학습자에 한 평가 한 객 이며 교

수자와 학습자들 사이에 공통된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교수자는 학습자가 작성한 온톨로지의 오류를 

수업 과정 에 수정하면서 올바른 주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생성된 온톨로지는 지속

으로 보 함으로써 향후 진행되는 철학 수업의 요

한 학습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철학 분야의 지식 장

소로 활용될 수 있다. 한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의 지

식이 장되고 재사용됨을 인식시킴으로써 보다 충실

한 조사와 발표가 이루어지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다.

7.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철학 텍스트에 들어 있는 지식을 개

념 단 로 추출하고 표  용어로 정의한 다음 이들 사

이에 의미  연 계를 설정함으로써 철학 온톨로지

를 구축하 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철학이라는 학문 도

메인의 실제 인 온톨로지를 구축하 다는 것과 철학 

텍스트의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텍스트 내용을 분석

하여 개념화하 다는 데에 있다. 한 온톨로지 구  

과정을 세분화하여 소개하 으며 이러한 온톨로지 구

 과정은 여러 다른 학문분야에도 동일하게 용될 

수 있다.

재의 철학 온톨로지는 동서양의 철학 고  60여 

권을 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300여 권까지 확

할 정이다. 그리고 철학 백과사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철학 반의 지식을 체계 으로 보이고자 한

다.

본 논문에서는 철학 온톨로지의 응용 사례로서 철학 

수업에서의 지식 습득  지식 교류에의 활용을 보이

고 있다. 철학 수업은 통 으로 철학 개념을 소개하

고 이에 한 반론 는 검증을 철학사별, 철학자별, 

사상별로 개해 나간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학습자는 

주어진 토론 주제에 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자신의 지식을 로 작성한 다음 이를 수업시간에 발

표하고 토론한다.

이러한 철학 수업에서 철학 온톨로지는 학습자에게 

철학 지식을 달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의 재사용

성을 극 화시킨다. 한 학습자가 작성한 을 개념

화하여 자신의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철학 온톨로

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발표  토론시에 비주얼한 개념 

개를 보일 수 있고 원활한 토론과 객 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다.

철학 온톨로지의 향후 과제는 철학 고  텍스트의  

지속 인 개념화와 함께 고 , 번역서 등의 자 텍스

트를 확보하여 이들을 철학 온톨로지와 연결함으로써 

철학 지식 포털을 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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