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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회 환경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식품 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식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식량의 생산량이 증대되고 가공식품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공식품의 

소비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1]. 식품 산업의 발달은 식품의 영양적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식품의 

기호성이나 편의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공식품의 공정, 조리, 포장, 운송, 저장 등을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양도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조리하고 가공할 때 잘 사용하면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소비자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2]. 소비자들이 선택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식품 포장지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련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고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식품 포장지의 원재료명에 인쇄되어 있는 

식품첨가물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한다 해도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01년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는 ‘시맨틱 웹’을 제안하였다[3]. 시맨틱 웹이란 “의미론적 웹”이라는 뜻으로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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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자원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여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을 말한다. 시맨틱 웹이 

실현되면서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의 통합과 정보의 재사용이 가능해졌다. 

시맨틱 웹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온톨로지를 들 수 있다. 

Tom Gruber는 온톨로지를 “개념의 명세화”로 정의하였다[4]. 

온톨로지는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로, 개념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를 

정의한 기술이다[4]. 정보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서 컴퓨터와 인간이 

지식을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톨로지는 주석화 된 웹 정보 자원을 

형성하여 인터넷의 분산된 정보 자원들을 의미적으로 통합하는 

거대한 지식베이스를 구축하여 웹 기반의 지식을 처리하거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지식을 공유하고 재사용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 찾고자 할 때 식품첨가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를 설계하였다. 2장에서는 

온톨로지와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3

장에서는 식품첨가물 온톨로지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를 서술한다.  

2. 관련연구

2.1 온톨로지

온톨로지는 '어떤 관심 분야를 개념화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명세서(an explicit and formal specification of a 

conceptualization of a domain of interest)'이다[5]. 온톨로지는 

특정 분야를 기술하는 데이터 모델로서 지식정보를 합의된 

개념을 설계하고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온톨로지는 포함하고 있는 개념의 일반성 수준에 따라 매우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술하는 상위 온톨로지와 특정 도메인이나 

구체적인 영역을 기술하는 도메인 온톨로지와 응용 온톨로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온톨로지의 구성요소는 클래스(Class), 인스턴스(Instance), 

속성(Property), 관계(Relation), 제약조건(Constraints), 공리

(Axiom)이다[6]. 클래스는 사물이나 개념(Concept)을, 인스턴스는 

사물이나 개념의 구체적인 형태를 의미한다. 속성은 클래스나 

인스턴스가 가지는 특정한 성질이나 성향들 나타태기 위해서 

특정한 값이다. 관계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상하관계, 

포함관계, 동등관계 등을 정의할 수 있다. 제약조건은 개념들 

간의 관계나 속성을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양(Quantifier), 

수(Cardinality), hasValue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 공리는 논리의 

전개나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참’으로 인정되는 문장을 

의미한다.

온톨로지를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와  OWL(Web Ontology Language)

이 있다. RDF는 W3C에서 발표한 메타데이터의 기술과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이다. RDF는 다양한 메타데이터간의 사용 운용을 

위한 의미(semantics), 구조(structure), 구문(syntax)에 대한 

공통적인 규칙을 제공한다[7]. RDF는 자원을 기술하기 위해 

RDF 데이터 모형을 제공하는데, 이는 자원(resource), 속성 

유형(property type), 진술문(statements)으로 구성된다. RDF 

데이터 모형은 트리플(triple), 그래프, XML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트리플을 사용하여 주어(subject), 서술어(predicate), 

목적어(object의 triple) 자원기술로 단순한 개념 또는 인스턴스 

사이의 관계를 정의 할 수 있지만, 제약조건 설정과 추론에 대한 

기술이 어렵다. 2004년 W3C가 발표한 웹 온톨로지 언어 OWL

은 XML, RDF 보다 풍부한 의미의 표현이 가능하다[8]. OWL은 

표현력에 따라 OWL Lite, OWL DL, OWL Full로 구성된다[8]. 

OWL Lite는 클래스 계층과 간단한 제약 사항만을 제공을 하고 

있어 분류체계나 시소러스 구성에 적합하며, OWL DL은 기술 

논리(Description Logic)에 기반을 둔 언어이다. OWL Full는 RDF

의 모든 문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의 표현력을 제공한다[9]. 

온톨로지는 국내외에서 검색[10][11], 의료[12], 국방[13], 

지능형 로봇[14], 헬스케어[15]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FoodWiki(Ontology-Driven Mobile Safe Food 

Consumption System)[15]는 건강상의 이유로 음식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소비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환자들에게 포장된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 성분의 정보와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에 위험을 

일으키는 요인을 피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다. FoodWiki는 OWL 기반의 온톨로지로서 

Food ontology Knowledge base는 person, disease, product, 

food ingredients/compounds의 4개의 메인 클래스와 58개의 

서브 클래스, 32개의 object property, 12개의 data property, 

1530개의 annotation property, 210개의 추론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FoodWiki는 포장된 식품과 4가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16]에서는 한국전통식품 온톨로지 기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 영양성분 

함량, 식재료 정보, 생리활성 물질 정보, 생리활성 물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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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병 정보를 기반으로 한식과 그 성분의 연관성을 구성한 

온톨로지이다. 한국전통식품 온톨로지 기반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발효식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2.2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국가나 단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내 식품위생법 제 2

조에서 정의한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17]. 국제식품규격 위원회 CODEX에서 

정의한 식품첨가물[CODEX STAN 192-1995]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식품으로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적 가치에 상관없이 

식품의 일반 성분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처리, 포장 및 보관 시에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여 효과를 나타내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거나, 그 

부산물이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17]. 

식품위생법 제 7조 1항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법, 

보존방법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일반사용기준,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일반시험법, 시약, 시액, 용량분석용 표준용액, 표준용액에 관한 

규정과 식품 첨가물과 관련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볼 수 있는 식품첨가물공전과 함께 식품첨가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0

월 기준으로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혼합제제를 

제외한 식품첨가물공전에 408품목의 화학적합성품과 197

품목의 천연첨가물이 지정되어, 총 605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식품첨가물공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식품첨가물 스마트인포’
를 통해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식품첨가물의 

유래, 사용기준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식품첨가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 ‘식품첨가물 

바로알기’사이트 구축에 관한연구[18],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한 김선아의 연구[19]가 있다. 장대자의 연구[20]에서는 가공식품 

라벨표시 정보를 활용한 식품품질평가 모바일 서비스 앱 개발에서 

식품의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안전먹거리 LOD[21]는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안전먹거리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6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인증정보, 업체, 농장정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원재료 및 첨가물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FRESH(Food Report on Safety of HACCP)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Food Additive Vocabularies[22]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승인을 얻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어휘 온톨로지이다. Food Additive Vocabularies는 

유럽의 허가된 식품첨가물이 가지고 있는 E-number를 통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목적과 기원을 정의하였다.

3. 식품첨가물 온톨로지 구축

본 논문에서 보이는 식품첨가물 관련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첨가물 공전, 교육자료, 홍보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자료와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품목별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인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는 Protégé5.0을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Protégé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온톨로지 제작뿐만 아니라 SPARQL, 

DLQuery와 같은 질의 언어와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다.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방법론에는 TOVE, METHONTOLOGY, 

CYC, OTK, Ontology Development 101 등이 있다. TOVE는 

기업 간에 모델링의 지원하기위한 통합 온톨로지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업이 사용하는 정형화된 어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23]. METHONTOLOGY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지식 

공학 분야의 방법론에서 영향을 받아 온톨로지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와 점진적인 프로토타입 기반의 생명주기 각 단계에서 

필요한 특정 기술들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24]. CYC는 지식의 표현, 지식의 체계화, 지식의 추천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개념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고[25], OTK는 지식 

프로세스와 지식 메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지식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26]. Ontology Development 101은 

온톨로지 구축이 많은 실제 응용 도메인을 위한 온톨로지를 구축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 중에서 Ontology Development 101[27]은 온톨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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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방법을 자세하고 실질적으로 기술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비교적 소규모의 온톨로지 단독으로 개발하고 중립적인 일반적 

수준의 개발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른 방법들과 달리 

개체 중심적의 온톨로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는 대용량의 온톨로지가 아니고 개체 중심의 온톨로지로 

구축해야 하므로 Ontology Development 101 기반으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를 구축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1 온톨로지의 도메인과 범위의 결정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온톨로지의 도메인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구축하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사용 대상은 

누구인지 명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포함하고자 하는 영역에 

따라 참조해야하는 지식베이스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용되는 

목적과 장소에 따라 온톨로지의 구성과 복잡성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온톨로지의 

표현력과 복잡도가 달라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휘 선택이나 개념 분류 시 선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온톨로지 구축에 있어서 도메인과 범위의 결정은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 데이터는 단편 키워드 검색에는 불편함이 없으나 

관련 연관 정보 검색에는 한계가 있다. 식품첨가물 정보의 

대부분은 식품개발업체, 식품 소비자, 유관기관의 관리부서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다.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개발하는 식품을 

위해 허가품목, 국제규격, 성분규격, 소요기술, 사용기준, 사용 

목적, 정량시험법, 순도시험법, 정량법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소비자에게는 허가품목, 기원, 이명, 간략명, 사용기준,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에서 구축의 범위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중심을 두고, 소비자가 검색하는 식품첨가물 이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와 기원에 

따른 분류를 적용하였다. 

3.2 온톨로지 구축 – 재사용 가능 여부 고려

온톨로지 구축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온톨로지를 

살펴보고 재사용이 가능한 온톨로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는 

단계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온톨로지를 사용하게 되면 공유된 

개념 및 어휘를 사용함으로서 다른 온톨로지와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식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온톨로지를 사용할 경우 기존 온톨로지의 구성을 

파악하고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하고 이해해야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축하고자 하는 온톨로지와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사용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국내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온톨로지 구축은 본 논문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며, 국외에서는 구축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로는 

Food Additive Vocabularies가 있다. FoodWiki, Food Product 

Ontology[28], Open Food Fact[29]의 연구는 식품 온톨로지에서 

서브 클래스로 식품첨가물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FoodWiki는 터키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서만, Food Product 

Ontology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Open Food Fact는 150개국 이상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Food Additive Vocabularies

가 본 논문에서는 구축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범위와 가장 

유사하지만 Food Additive Vocabularies는 유럽에서 승인을 받은 

식품첨가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품첨가물명, 식품첨가물의 

용도, 천연/합성의 구분만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승인된 식품첨가물의 항목이 없거나, 유럽에서는 승인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어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Food Additive Vocabularies를 참고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온톨로지를 설계하였으며, 국제 분류번호, 

정의, 이명, 간략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3 온톨로지 구축 – 주요 항목 열거

온톨로지 구축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온톨로지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주요한 문장으로 나열함으로서 온톨로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항목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지, 

어떤 용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리스트로 

나열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식품첨가물이 가지는 많은 특징들 중에서 식품의 

포장지에 인쇄되는 원재료명에 안내되는 첨가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름이 식품첨가물 공전에 표기된 

이름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 난해하다. 같은 

식품첨가물이라고 하더라고 사용하는 업체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심황색소는 울금색소로 표기하기도 하며, 

황산알루미늄칼륨은 황산알루미늄K, 황산Al·K, 칼륨명반, 

명반, 소명반 등으로 표기한다. 또한 소비자는 특정 식품첨가물의 

이름만 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소비자 지향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에서 “CAS No.”란 “Chemical Abstract Service Registry 

Number”의 약어로서 화학 물질의 명칭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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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이고, “INS No.”란 “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Number”의 약어로서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분류번호이다. “E No.”란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승인을 얻은 식품첨가물의 분류번호이다. 

혼합제제는 2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이며, 허가취소는 2016년 이전에는 사용되었었으나, 

현재 식품첨가물의 항목에서 지정취소 된 항목이다. 

3.4 온톨로지 구축 – 클래스/계층/관계 정의

이 단계에서는 클래스, 클래스의 계층, 클래스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표1에서 생성한 주요항목 리스트로부터 

공통적인 개념을 모아 클래스를 정의하고, 각 클래스의 계층 및 

클래스 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서 온톨로지를 구성한다. 클래스 

간에 존재하는 상하관계, 포함관계, 부분관계 등을 정리하여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제약조건을 통해 관계를 명확히 한다. 

주요 항목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항목을 클래스로 정의 하면 

표 2와 같다. Name, Label, Origin, Purpose 4개의 메인 클래스와 

Name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로 653개의 식품첨가물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클래스를 기반으로 클래스 사이의 계층구조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온톨로지에서 개념과 자원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속성과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속성은 Object Property

와 Data Property를 가지는데 Object Property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른 클래스에 속한 인스턴스와 관계를 연결하는 

속성이며, Data Property는 클래스가 가지는 특정한 데이터 

타입과 연결하는 속성이다.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는 표 3과 같이 Object Property 3개와 

Data Property 10개를 정의하였다. 그림 2는 Protégé에서 Object 

Property의 제한 설정을 보여준다. 모든 식품첨가물은 1개 이상의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hasPurpose min 1 Purpose’
라는 제한을 정의하였다. 식품첨가물은 그 기원에 따라 천연, 

표 1. 식품첨가물 용어의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Food Additive Term

Level 1 Level 2 Level 3

Food
Additive

Name of Food 
Additive

Korean Name 
English Name 
Another Name
Short Name

Number of
Food Additive

K No.  
INS No. 
CAS No. 
E No.

Standard of
Used

Main Purpose  
Usage Amount 

Purpose Restrictions

Classification
of Origin

Natural Additives
Synthetic Chemical
Mixed Formulation
Permit Canceled

표 2. 메인 클래스의 정의
Table 2. The Definition of Main Class

Class Name 설 명

Name Representation Class of Food Additive Name

Label
Representation Class of Food Additive Basic 

Information

Origin Representation Class of Food Additive Origin

Purpose Representation Class of Food Additive Purpose

그림 1. Protégé 5.0에서 메인 클래스의 표현
Fig. 1. The Expression of Main Class in the Protégé 5.0

표 3. 클래스의 속성 정의
Table 3. Definition Property of Class

Relation Domain Range Type

hasLabel Name Label
Object

Property
hasOrigin Name Origin

hasPurpose Name Purpose

hasDefine Name xsd:string

Data
Property

hasEngName Name xsd:string

hasAnotherName Name xsd:string

hasKnumber Name xsd:string

hasINSnumber Name xsd:string

hasCASnumber Name xsd:string

hasENumber Name xsd:string

hasLimit Name xsd:string

hasOriginCategory Name xsd:string

hasPurposeType Name xsd:string

그림 2. Protégé 5.0에서 Object Property의 제한 설정
Fig. 2. The Restriction of Object Property in the Protég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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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혼합제제, 허가취소의 범위 중에 오직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hasOrigin max 1 Origin’으로 정의하였으며, 

식품첨가물이 여러 형태의 이름과 번호를 가지므로 ‘hasLabel 

some Label’로 정의하였다. 그림 2와 3은 Protégé5.0에서 Object 

Property와 Data Property의 제한 설정을 보여준다.

3.5 인스턴스 생성

온톨로지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단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에서 정보를 

읽어 실제의 인스턴스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679개의 

인스턴스를 구축하였으며, 그림 4는 인스턴스 “개미산게라닐”의 

작성 예를 보여준다.

3.6 구현 결과에 대한 검색의 예 

구현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표현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검색은 

DL Query를 이용해 검색 가능하다. 식품의 포장지에 인쇄되는 

원재료명에 안내되는 첨가물의 이름이 식품첨가물 공전에 표기된 

이름이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특정 식품첨가물의 이름만 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림 5는 식품첨가물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으로 검색을 한 

것으로 ‘GDL’은 ‘글루코노-δ-락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름이다. 

식품 포장지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다른 이름의 식품첨가물도 

검색이 가능하다. 그림 6은 식품첨가물 중에서 혼합제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검색한 예이다. 

그림 6.  두 번째 검색의 예
Fig. 6. A Second Example of retrieval  

4. 결론 및 향후 과제

오늘날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의 의식 향상과 

함께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관련 

업체, 각종 미디어 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식품첨가물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나 방대한 정보 속에 소비자들은 

적재적소에 알맞은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찾는다고 

해도 어려운 용어는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식품첨가물 정보를 

클래스를 통해 구조화하고 정보들 간의 관계 설정과 제약조건을 

설정함으로서 기존의 키워드 방식의 정보 제공과는 달리 명확하고 

손쉬운 정보검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식품첨가물에 대해 온톨로지를 구축을 시도하였다는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작성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는 Protégé5.0을 

사용하여 OWL형식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정보와 달리 

그림 3. Protégé 5.0에서 Data Property의 제한 설정
Fig. 3.  The Restriction of Data Property in the Protégé5.0

그림 4. 인스턴스의 예
Fig. 4. Example of Instance

그림 5. 첫 번째 검색의 예
Fig. 5. A First Example of retri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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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언어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종류와 버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 로직 기반의 질의 언어를 이용하면 지식을 

추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를 

이용하면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보시스템 통합 및 개선에 

있어서 정보 제공 방법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인터페이스의 제공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대상 식품에 대한 정보와 그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첨가되어 있는지 함께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구축한 식품첨가물 

온톨로지를 가공식품 데이터와 영양 정보 데이터, 식품첨가물에 

따른 관련 질병 정보를 연동시켜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확장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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