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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키데이터와 연계하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 
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를 분석하여 . , ,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록물의 내용 분석을 통해 위키데이터와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의 , 
클래스인 기록물건 행위주체 시간 장소 사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클래스 간 연결을 , , , , . 
위한 관계 속성들을 파악하여 설계한 데이터 모델을 실제 기록물 사례에 적용해봄으로써, , 
속성을 중심으로 한 객체 간의 이동을 통해 풍부한 관련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규모 로컬 아카이브에서 위키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의 . 
공유와 활용 체계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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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signed a data model linked to Wikidata and examined its 
applicabilit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the digital archive records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registered as World Memory Heritage,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existing metadata, thesaurus, 
and semantic network graph. Through analysis of the original text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records, key data model classes for 
linking with Wikidata, such as record item, agent, time, place, and event, 
were derived. In addition, by identifying core properties for linking between 
classes and applying the designed data model to actual records, the 
possibility of acquiring abundant related information was confirmed through 
movement between classes centered on properties. Thus, this study’s result 
showed that Wikidata’s strengths could be utilized to increase data usage 
in local archives where the scale and management of data are relatively 
small.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for application in a small-scale 
archive similar to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digital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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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국권침탈의 시기인 년대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1920
다양한 사건 국채보상운동과 연관된 수많은 인물 등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내용을 온전히 품고 있는 역사적 사료로, 
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년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가치. 2017
를 인정받았고 박승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누구나 국채( , 2020), , 
보상운동 기록물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를 . 
통해 국가기록원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연구원 개인소장자 등 각 기관에 산재된 기록물들을 디지털 원문 원문 , , , , 
해제 영문 번역본으로 웹상에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 
2020; 2021b). 

최근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누구나 아카이브의 자원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 
수준에서 기록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한상은 박희진 이를 위해 많은 문화유산 ( , , 2022). 
기관들은 자관이 보유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시맨틱 기술을 적용하여 오픈 아카이브 혹은 시맨틱 아카이브화 하는 ,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소장자료나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제공에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 
기록 자원을 개방하여 그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기관의 규모 및 . 
인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국가 단위의 디지털 아카이브나 범국가적 디지털 아카이브와 달리 , .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처럼 소규모의 로컬 아카이브는 예산상의 한계와 운영 인력 시스템 규모의 제한으로 , 
보다 비용 효과적인 데이터 개방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로컬 아카이브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데이터를 위키데이터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위키데이터는 웹상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모델로 많은 문화유산 . 
기관에서 아카이브 데이터의 구축과 운영 관점에서 제기되는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위키데이터는 누구나 구축할 수 있으며 무료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위키, . 
데이터에 구축된 데이터는 다른 위키미디어의 주요 자원들과 함께 연계되어 웹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의 , 
로컬 아카이브를 알리고 컬렉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인 시스템은 단순한 문자열 값으로 구성된 .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자원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위키데이터로 구축된 데이터는 데이터. 
의 연계와 공유를 통해 위키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지식베이스로 활용하며 해당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으로 정보 탐색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이름과 주제 전거데이터에 위키데이터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강화하고 웹상에 공개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과 캐나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문화예술 아카이브 분야에서도 로컬 (Ferriter, 2019), ,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속성과 위키데이터 속성 정보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아카이브 자원과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
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도서관 (Evenhaugen, 2022; Faraj & Micsik, 2019; Richard, 2022). 
사서들이 전 세계에 있는 중국 관련 자료들을 위키데이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Heng 

국내의 경우 박하람과 김학래 는 위키데이터의 속성 정보를 활용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온톨로et al., 2022). (2021)
지 구축 시 기록의 맥락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상은과 박희진 은 디지털 아카이. (2022)
브에서 위키데이터와 연계한 사례를 분석하고 기록 데이터와 위키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기록 기술 모델을 제안하, 
였다. 

앞선 연구들을 통해 확인한 위키데이터의 강점은 아카이브 기관에서는 데이터 연결과 공유를 위한 자원 식별자의 
허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웹상의 검색 과정에서 연계된 위키데이터를 통해 아카이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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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관련된 풍부한 정보들을 활용해 탐색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배경지식이 . 
부족한 일반 이용자의 경우 아카이브를 이용할 때 원하는 자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를 수 , , 
있다 하지만 위키데이터처럼 여러 데이터가 연결된 형태의 시스템은 한 데이터에서 연결된 또 다른 데이터로 이동. 
하는 브라우징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전문 이용자 또한 자신이 검색하여 . 
얻은 결과 외의 사실을 추가로 살펴보면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을 위해 위키,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데이터나 기록물의 위키데이터 연계의 강점에 . 
대해 확인하였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기록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키데이터를 연계한 사례 연구가 없다 이에 본 , .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물의 내용 맥락 구조를 분석하여 기록데이터를 위키데이터로 연계하기 , , 
위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기록물 검색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및 방법1.2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검색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키데이터와 
연계하는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국외 문화유산기관의 위키데이터 연계 사례를 조사하여. , , 
문화유산 데이터 구조의 핵심 객체 및 속성 연계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 . ,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물 기술과 검색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네트워크 모델을 , , , 
분석하여 위키데이터로 연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에 반영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셋째 국채보상운동 기록의 . , 
내용분석을 통해 국채보상운동 기록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장소 사건 객체를 도출하고 객체들 간의 관계 , , , 
속성을 정리하였다 넷째 설계한 위키데이터 연계모델의 객체에서 기록물건과 행위주체 즉 인물 객체에 실제 국채. , , 
보상운동 기록물 사례를 적용하여 데이터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확인 검토하였다 표 참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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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와 위키데이터 연계 사례2. 

위키데이터 2.1 

위키데이터는 위키미디어 재단 이 운영하는 지식 베이스로 인간과 기계 모두 읽고 편(Wikimedia foundation) , 
집할 수 있는 구조화된 개방형 다국어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배포함으로. CC0 1.0 
써 누구나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위키백과 위키미디어 커먼즈. (Wikipedia), (Wikimedia 

을 비롯한 각종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에 Commons)
목적을 둔 중앙 저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키데이터( , n.d.) 

저장소의 기본 단위는 항목 이며 위키데이터는 각 항목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문서 지향형(item) , , 
데이터베이스이다 한 항목은 접두사 와 숫자의 두 요소로 구성된 식별기호 혹은 (document-oriented) . Q (QID 

로 기술되고 연결된다 아래의 그림 은 국채보상운동 항목에 대한 위키데이터 페이지이다 최상단Q number) . < 1> ‘ ’ . 
에는 대표 레이블인 국채보상운동 과 식별자 가 있으며 바로 아래 항목에 대한 설명과 다른 이름 별칭 이 ‘ ’ (Q623859) , ( )
표시된다 국채보상운동 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은 속성 과 값으로 이루어진 서술 부분에 . ‘ ’ (Property) (statement) 
기술되고 혹은 의 고유 식별기호를 갖는다 속성의 값은 식별기호를 갖는 항목이나 식별기호가 , PID P number . 
없는 일반 문자열로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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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데이터 연계 사례2.2 

캐나다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과 네덜란드 중국 등 문화유산기관에서 기관의 문화유산자원을 위키데이터와 연계, , 
하여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고 위키데이터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새로운 아카이브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 . 
는 위키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하여 활용하고 있는 문화유산기관의 사례들을 위키데이터와 연계 
대상 데이터 구조 연계 방법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 COURAGE(Cultural Opposition Understanding the – 

는 의 에서 자금을 지원cultural Herit AGE of Dissent in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EU Horizon 2020
하여 년부터 년까지 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불가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2016 2019 3 . , , , , 
럽 사회주의의 문화적 반대에 관심이 있는 학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사회주의 시대의 문화적 탄압과 관련된 기록들을 
수집하여 컬렉션을 구축하였고 년 월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개의 컬렉션 개의 아이템을 , 2023 4 , 563 , 1,055
제공하고 있다 는 위키데이터를 통해 의 컬렉션과 개별항목 정보들을 더 풍부하게 하고 접근. COURAGE COURAGE ,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물 과 기관 및 단체 객체를 위키데이터와 연계하였다(persons) (groups/organizations) 

인물과 단체는 컬렉션과 관련된 행위주체이기도 하며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는 기록물건(Faraj & Micsik, 2019). , 
의 행위주체이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인물 메뉴와 기관 및 단체(item) . COURAGE project (people) (groups&org) 

메뉴에서 행위주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위키데이터로 이동하는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 

세기 언론 아카이브 이하 는 독일에서 년부터 년 사이에 20 (20th Centry Press Archives; PM20) 1908 2005
발행된 신문자료 개 이상 페이지로는 백만 페이지 가량을 디지털 아카이빙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은 1,500 , 2 . PM20
인물 일반 주제와 사건 회사 제품 과 관련된 (persons), (general subjects and events), (companies), (products)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별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은 위키데이터를 , . PM20
활용하여 자원에 대한 검색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의 데이터를 어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위키데이터에 , PM20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문자료에서 추출한 개인 회사 혹은 기관명 그리고 주제가 될 수 있는 장소나 주제. , , 
명 데이터를 위키데이터에 통합 데이터 기여 하였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인물 회사 기관 지역명 주제( ) , PM20 , / , , 
명으로 검색 및 브라우징 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에 위키데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로 연계하였다.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은 중세시대의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Koninklijke Bibliotheek)
있다 컬렉션에서 채색이 되어 있는 매뉴스크립트의 개를 선별하여 위키미디어 커먼즈 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400 , 
위키데이터와 연결하고 각 매뉴스크립트에 대한 위키백과 페이지를 작성하여 컬렉션을 연계하였다 이 컬렉션은 . 
네덜란드 왕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위키미디어 커먼즈 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연결되며 위키미디어 커먼즈에서도 , 
위키데이터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여 다양한 경로로 관련 정보를 접근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중국의 고대인물 초상화 위키데이터 연계 프로젝트는 스미소니언 도서관 및 아카이브가 공동목록활동의 일환으- 
로 파일럿으로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트 갤러리와 국립 아시아 예술품 박물관(Richard, 2022). Freer 
의 갤러리 컬렉션에 있는 개의 중국 고대인물 초상화와 위키데이터를 연계하였다 연계의 Arthur M. Sackler 90 . 
핵심은 초상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 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위키데이터와 연계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sitter)
강화하는 것이었다 초상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 의 주요 역할. (human) (creator or depicted 

과 초상화의 시대적 공간적 범위가 되는 맥락정보를 위키데이터와 연계하였다 각 초상화의 people, contributor) , . 
인물별로 개별 위키미디어 커먼즈 페이지를 생성하고 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 등에 존재하는 다른 개별항목 페이지, 
와도 모두 연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초상화의 이미지를 위키 네트워크에 업로드하여 위키미디어에 기여하였다. . 

스미소니언 도서관 및 아카이브의 위키데이터 연계 프로젝트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시작하여 기관이 보유한 
예술자료와 예술가 데이터 컬렉션을 위키데이터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기관이 (Evenhaugen, 2022). 
보유한 예술가 데이터는 약 만 건으로 예술가의 개인에 대한 정보 예술가 집단 갤러리의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는6 , , 
데 도서관 목록과 같이 표준화할 수 있는 기술 정보가 부족하여 데이터를 의미 있게 연결하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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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 위키데이터와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기관이 정제한 아티스트 건을 위키데이터에 업로드 . 3,797
함으로써 위키미디어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위키데이터를 통해 기관 예술가에 대한 다양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보다 ,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화유산기관에서 위키데이터와의 연계 사례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 2> . 
초창기의 위키데이터 연계 프로젝트는 기관에서 보유한 자원에 대한 웹상의 접근 및 검색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위키데이터를 적용하였다 기관의 아카이브 자원과 관련된 인물이나 단체 그리고 주제와 같은 객체들을 위키데이터와 . , 
연계하기 위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위키데이터의 항목들과 매핑하였다 위키데이터 연계 사례는 파일럿 혹은 협동 , . 
연구들로 점차 늘어나게 되고 단순히 위키데이터와의 매핑을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기관의 데이터, , 
를 위키플랫폼에 제공하여 데이터를 기여하는 것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네덜란드 왕립도서. PM20, 
관 중세시대 매뉴스크립트 중국 고대인물 초상화 프로젝트는 기관에서 수집한 유용한 아카이브 데이터를 위키데이터, 
로 공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데이터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 . 

중국 고대인물 초상화 프로젝트는 위키데이터를 전통적인 도서관 목록작업에 적용하고자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밝히
고 있다 도서관목록의 표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 의회도서관도 이름전거(Heng et al., 2022). 

와 주제명표목(Library of Congress Name Authority File, LCNAF)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을 위키데이터와 연계하고 있다 의회도서관의 은 인물 단체 사건 장소 자원의 제목으로LCSH) . LCNAF , , , , , LCSH 

주제 지리적 명칭 이름 주제의 하위분류로 사용되는 용어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해당되는 위키데이터 , , , ,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 이동이 가능하도록 전거 페이지에 링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 
의 전거 파일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의회도서관의 위키데이터 연계는 시사하
는 바가 크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공공도서관 와 에서도 위키데이.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Europeana
터에 회원기관의 데이터를 기여하기 위한 방법론과 도구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DPLA, n.d.; Freire et al., 2019)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협동네트워크의 기여는 위키미디어 네트워크를 더욱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소규모 기관에서 위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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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분석3. 

기록물의 유형 및 서비스 분석3.1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국채보상운동과 관련된 기록물이 총 건이 구축되어 있다 년 월 4,134 (2022 12
기준 그 중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기록물은 건이고 나머지는 미등재 기록물이다 실제로 기념사업회가 ). 2,475 , .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록물 건과 미등재기록물 약 천여 건이다 김지욱 기록물2,475 4 ( , 2017). 
은 형태에 따라 문서 도서간행물 사진필름 녹음동영상 박물 도면 지도 신문 문집 기타로 구분되며 국채보상운, , , , , · , , , , 
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문서 건 신문 건과 문집 건과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도서간행물275 , 3,822 35
이 제공된다 기록물의 유형은 취지서 발기문 연설문 간찰 통문 회문 격려문 권고문 논설 포고문 발표문. , , , , , , , , , , , 
규칙 및 규정문 공고문 돈청문 보고서 청구서 청원서 임명장 성책 공문서 시문 완의문 장부 총독부기록물, , , , , , , , , , , , , 
통감부문서 영수증 잡지 기사 광고 의연명단 부록 미분류 기타문서로 분류된다 디지털화한 기록물의 원본은 , , , , , , , , . 
국립고궁박물관이 건 한국연구원이 건을 소장하고 있다 그 외 원본 소장처는 서울중앙도서관 연세대1,189 , 1,300 . , 
학교학술정보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소장자 그리고 출처미상의 자료로 구분되며 국채보상, 20 , 
운동기념사업회는 이들을 모두 수집하여 디지털화한 매뉴스크립트를 보유하고 있다 김지욱( , 2017).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다른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들을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기관 자(
료소장기관 과의 협약을 통해 수집하여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 후 매뉴스크립트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였고) , 
이용자가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을 관리하. 
는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포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참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2> ). 
는 기록물 원본이미지와 국 영문 해석본과 기록물 메타데이터 검색도구인 시소러스 일반주제 인명 지역명 의연· , ( , , ), 
자 명단 인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아카이브 포털에서는 구축이 완료된 기록물 건과 의연금명, . 4,134
단 인물 도서간행물에 대한 검색과 시맨틱 네트워크 그래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 ( , 
2020;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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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하여 접근 가능한 기록물은 건으로 취지서 건 발기문 건2023 4 4,118 637 , 8 , 
간찰 건 권고문 건 논설 건 공고문 건 보고서 건 기사 건 광고 건 의연명단 건 미분류 1 , 1 , 58 , 2 , 12 , 997 , 366 , 416 , 

건이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된 검색 서비스인 아카이브 검색하기 에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며1,324 . ‘ ’ , 
지역별 인물별 형태 예 문서 신문 등 유형 예 발기문 통감부문서 등 연도 원본 소장처에 따라 검색조건을 , , ( : , ), ( : , ), , 
제한하여 상세 검색할 수 있으며 그림 참고 브라우징은 지역명 인물명으로만 지원된다(< 3> ), , . 

기록물 기술과 검색 도구 분석3.2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검색과 관리를 위하여 메타데이터 스키마 시소러스와 데이터 , 
시각화를 위한 네트워크 그래프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록물의 등록 및 보존 그리고 서비스에 사용하. , 
는 메타데이터는 식별 영역 배경 정보 추가 정보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총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국, , , 58 (
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필수항목은 식별 영역 개 배경 정보 개 추가 정보 개로 총 개 요소이다, 2019). 8 , 5 ,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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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검색 결과 상세보기 화면에서 제공되는 메타정보는 기록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아카이브 유형 예 문서 신문 등으로 등록 과정에서는 식별영역의 종류 의 값 생산일자 소장처 복제본 소장 ( : , ‘ ’ ), , , 
여부 크기 유네스코 등재여부 문서유형 예 발기문 통감부문서 등 아카이브 설명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고 , , , ( : , ), 
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원문과 국문 영문 해석본 뿐 아니라 원본이미지의 열람 또한 가능하다. , . 

국채보상운동 메타데이터의 식별영역 배경정보 추가정보의 영역 구분과 기술항목명은 판을 기준으로 , , ISAD(G) 2
설계되어 있다 김경남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의 메뉴에 기록물명칭 건 과 기록물철( , 2022). ‘ ( )’ ‘
명 그리고 기록물 시리즈를 구성하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 에서와 같이 기록물명칭의 값과 ’, < 5> , 
기록물철명의 값이 모두 동일하여 기록물의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록물건 단위로 관리하고 있음, (item)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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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러스는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년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일2020 , 
반주제 및 단체명 지명 인명으로 나뉘어있다 각 시소러스의 우선어는 일반주제 및 단체명 개 지명 개, , . 557 , 634 , 
인명 개이다 시소러스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건의 기록물과 국채보상운동 관련 논문 건 단행본 264 . 2,475 92 , 

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굴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건에 출현한 단어를 언어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14 , 1,674
표준화 및 상호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아래의 그림 은 일반주제 및 단체명의 ( , 2020). < 6>
시소러스에서 국채보상금 용어의 예시이다 국채보상금 은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내용 분석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 ’ . ‘ ’
단어이다 일반주제 및 단체명 시소러스에는 개념 용어 의 뜻을 설명하는 의미 와 특성 관련된 문서를 보여주는 . ( ) “ ” “ ”, 
출처 와 등장한 기록물의 유형인 문서종류 로 관계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명과 인명에는 나타나지 않는 “ ” “ ” , 

관계속성이다. 

지명 중 가장 많은 기록물에서 출현하는 용어는 대구 이다 그림 을 보면 지명과 관련된 관계어는 일반주제 ‘ ’ . < 7>
및 단체명과 비교하였을 때 용어 관계가 단순하며 마찬가지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번호와 연계하고 있다 그림 , . <

은 가장 많은 기록물에서 출현하는 인명 인 국채보상운동 발기인 서상돈 용어의 예시이다 인명 시소러스는 8> ‘ ’ ‘ ’ . 
일반주제 및 단체명 지명과는 달리 상위어 하위어 우선어 비우선어와 같은 개념 간의 관계가 없는 인명 데이터베, , , , 
이스라 할 수 있다. 

일반주제 및 단체명< > 
국채보상금 

의미 만원   1300
국채보상전   UF 
국채보상운동   BT 

만원   BT 1300
국채   RT 

한자어    國債報償金
특성 사물명   
출처 공립신보 만세보 대한매일신보 대한민보 매일신보 황성신문 미상 수기자료 통감부 문서 활자자료   , , , , , , , , , , 

총독부 기록물 경향신문 경남일보        , , 
문서종류 기타문서 기사 격려문 간찰 보고문 청원서 권고문 취지서 신문기사 통문 광고문 광고 총독부 기록물   , , , , , , , , , , , , , 

사고 잡보 공문서 신문            , , , 
국채보상번호 포함 총 건   0029, 0091, 0092, 0096, 0101, 0104, 0150 366

 

지명< > 
대구 

대구부 대구군 대구읍 달성UF , , , 
경상북도   BT1 

남일동   NT 
현풍   RT 

한자어    
  국채보상번호 포함 총 건0002, 0015, 0047, 0067, 007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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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시소러스는 검색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검색창에 국채보상금 을 키워. , ‘ ’
드로 입력하게 되면 용어 국채보상금 과 연결되어 있는 국채보상번호에 해당하는 기록물 건이 검색 결과로 , ‘ ’ 366
제시된다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기록물 분석을 통해 다섯 개의 핵심 테마를 추출하고 테마와 관련된 핵심 . ,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한 온톨로지 시맨틱 모델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그래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년부터 년까지 이어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기에 시대적 . 1907 1910
배경 그리고 기록물과 관련된 인물 및 사건과 같은 맥락들을 가지고 있는데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이러한 기록물, , 
의 배경 및 맥락정보의 브라우징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팀. 
이 국채보상운동 온톨로지 기반 시맨틱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객체 관계 간의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 -
그래프를 구현하였다.  

국채보상운동 시맨틱 모델의 중심 클래스는 기록물 과 행위자 이다 기록물의 하위 클래스는 문헌(record) (actor) . 
문서 신문기사 이며 행위자의 하위 클래스는 개인 기관단체(book), (document), (media) , (person), 

출판사 로 구성된다 기록물은 사건 클래스와 연결되어 기록물 행위자와 연관(organization), (publisher) . (event) , 
성이 있는 모든 행사 사건 행위 크고 작은 에피소드로 정의되어 있다 사건의 목적은 개념 클래스와 , , , . (concept) 
연결된다 김지명 추후 장소 클래스가 추가되었다 관계를 통해 클래스와 클래스 간 브라우징이 가능( , 2018). (place) . 
한데 기록물과 인물 간에는 와 같은 관계를 통해 연결되고 기록물과 장소는 과 같은 , creator, editor , isLocatedIn
관계로 연결된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네트워크 그래프 이용 방법 페이지에 명시된 관계의 수는 약 여개이다. 40 .  

이용자들은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메뉴에서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저항 대구‘1907 KOREA’ ‘ ’, ‘ ’, 
경제 언론 외교 테마 를 브라우징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 테마를 선택하면 테마에 대한 설명과 ‘ ’, ‘ ’, ‘ ’ (theme) . ‘ ’ , 
하위 토픽 그리고 관련된 클래스들의 개별 인스턴스가 나타나며 관계를 통해 클래스 간의 맥락 파악이 가능하다, , . 
아래의 그림 는 인물 클래스의 하나의 인스턴스인 서상돈 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그래프의 예시이다 관계를 < 9> ‘ ’ .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그래프를 중심으로 인물 서상돈 은 기록물 국채보상취지서 의 저자 이고 대구광문‘ ’ ‘ ’ (author) , ‘
사 의 구성원 이자 단체 대구민의 대구공농은행 달서여학교 를 설립 하였음을 ’ (hasMember) , ‘ ’, ‘ ’, ‘ ’ (isFounderOf)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통해 연결된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와 연결된 또 다른 클래스인 기록물 인물 기관 . , , 
등의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자유롭게 브라우징 할 수 있다 해당 인스턴스와 연결된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과의 . 
관계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이용자들이 기록물 인물 기관 등의 클래스를 브라우징할 수 있다, , , . 

인명< > 
서상돈 

한자명 徐相敦
이칭 아우구시티노   
출생일    1850.10.17.
사망일    1913.06.30.
거주지 대구   
이력 광문사 부사장   
국채보상운동참여 국채보상운동 발기인 대구단연상채소 회원   , 
국적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애족장   
국채보상번호 포함 총 건   0002, 0005, 0086, 0090, 019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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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3.3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는 여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원본 기록물을 디지털화한 국채보상운동 매뉴스크립
트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형은 문서와 신문자료가 대부분이다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포털 서비스는 . . 
이용자들이 기록물에 대한 접근 및 검색을 위해 메타데이터 시소러스를 개발하고 온톨로지 기반의 시맨틱 모델을 , , 
구현하여 기록물과 관련된 맥락 객체와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 
기술과 검색 도구 분석을 통해 위키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국채보상운동 기록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식별영역 배경정보 추가정보 등 와 국가기록원 영구기록, , , ISAD(G)
물 보존 기술을 따르고 있으나 기록물의 계층 정보가 없으며 배경정보와 기록물 원본이나 관련 자료들에 대한 , , 
기술 요소가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록의 맥락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현재 메타데이터에서. 
는 국채보상운동 기록의 출처 행위자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메타데이터와의 매핑을 , , 
통한 위키데이터와의 연계는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위키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에서는 국채보상. , 
운동 기록물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여 배경을 폭넓게 이해하고 다른 기록물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연결할 수 있는 속성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록 시소러스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구축된 기록물에 대한 검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주제와 , 
단체명 지명 인명의 세 가지 시소러스로 개발되었다 시소러스는 기록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키워드의 , , .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처리하여 용어를 표준화하여 상호관계를 제시하고 있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위키데이, 
터 연계모델의 핵심 개념과 그 관계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의 예시와 . < 6>
같이 국채보상금 의 상위어가 국채보상운동 이고 의미가 만원 인데 상위어가 만원 으로 되어 있듯이 ‘ ’ ‘ ’ , ‘1300 ’ , ‘1300 ’
개념 간의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국채보상운동 기록 시소러스에서 인물과 관련된 용어. , 
들이 단체명 인명의 시소러스 파일로 따로 구축되어 있어 연계데이터 모델의 인물 객체와 관련된 개념들을 구조화, , 
하고 다른 주제명의 시소러스의 개념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기록물의 내용을 다시 분석하여야 했다.

는 이용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의 배경을 이해하고 관련 기록물을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개발된 ‘1907 KOREA’
시맨틱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이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제목 초록 원문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물과 행위자. , , 
인물 및 기관 단체 를 중심으로 한 사건 장소 등의 핵심 클래스를 도출하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통해 이용자들이 ( , ) , , 
기록물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채보. 
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는 실제 기록물 혹은 인물 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기록물 검색 ‘1907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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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아닌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개념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각화 도구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맨틱 웹의 온톨로지 모델링에서는 응용 시스템 간의 어휘 재사용이 매우 중요한데 김수경 안기홍. ( , , 

온톨로지는 네임스페이스를 갖지 않는 자체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의 2008), ‘1907 KOREA’ 
연결과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위키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록 기술 모델4. 

다계층 기록 구조로의 매핑4.1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위키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데이터 모델이 필요하다 데이터 모델은 위키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위키데이터 항목과의 일관성을 . , 
유지하여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특히 기록물의 계층 구조와 기록물의 (Heng et al., 2022).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행위주체 장소 사건이나 주제와 같은 객체들을 파악하여 관계성을 정립해야 한다, , . 
현재 국채보상운동 기록 기술이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 행위주체 그리고 사건 장소 시간 등의 맥락 객체와의 완전, , , 
한 매핑은 어려우므로 기록물의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기록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고 기록에 포함된 맥락을 이해할 , , 
수 있는 핵심 개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존 기록의 계층은 일반적으로 기록군 혹은 컬렉션 기록물시리즈(records group) (collection) - (records 
기록물철 기록물건 의 다계층으로 구성된다 한국기록관리학회 한상은과 series) - (records file) - (item) ( , 2020). 

박희진 이 제안한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모델은 이러한 기록의 다계층적 구조를 바탕으로 위키데이터의 핵심 (2022)
객체와 속성을 연결한 것이다 그림 참고 위키데이터 기록 기술 모델에서 기록물 계층은 (< 10> ). fonds(Q3052382) 

구조로 은 어떤 법인 또는 물리- series(Q3511132) - file(Q3511132) - item(Q10496141) , fonds(Q3052382) ‘
적인 인물이나 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접수한 문서의 전체 를 보존하고 있는 의 하위 클래’ archives(Q56648173)
스로 구성된다 하나의 개별 는 동일한 작성자의 기록 문서의 집합인 을 사. archive(Q166118) , fonds(Q3052382)
용하여 구체화 될 수 있다 은 를 하위 계층 혹은 클래스 부분으로 구조화 . fonds(Q3052382) series(Q3511132) , , 
할 수 있다 는 개별 아카이브의 하위 계층이나 클래스 일 수도 있고 퐁의 하위 계층이나 클래스 . series(Q3511132) , 
일 수 있다 시리즈는 하위 계층으로 이나 을 가질 수 있는데 파일 유닛으로 . file(Q3511132) file unit(Q59221146) , 
구조화할 경우 와 상 하위 관계를 갖는다 로 계층 관계를 갖는 경우 파일의 하위에 piece(Q11723795) / . file

을 둘 수 있다 기록물의 계층 관계는 아카이브의 기록물의 관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item(Q1049141) . , 
각각의 계층은 모두 가장 최상위 의 부분이자 하위 계층이 될 수 있다 기록물의 계층적 archives(Q56648173) . 
구조에서 모든 계층 사이에 임의의 중간 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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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물 계층을 다계층 구조와 매핑하여 위키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 계층 구조
로 구성해 볼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물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 의해서 수집된 매뉴스. 
크립트 컬렉션으로 쉘렌버그의 구분에 따르면 각급 기관과 개인의 소장 기록을 인위적으로 수집한 인위적 매뉴스크‘
립트 컬렉션 으로 볼 수 있다 김경남 생산과 출처의 맥락에서 구분하면 퐁 레벨은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로 ’ ( , 2022).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기록시리즈는 기능뿐만 아니라 유형 매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공공기록물이나 , , , 
민간기록물 혹은 더 하위시리즈로 의연금 시리즈 연설문 시리즈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채보상운동 , , . 
기록물은 기록물건으로 정리되어 있기에 기록물건은 기록물철로 묶을 수 있고 파일을 다시 시리즈로 시리즈를 , , 
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계층 구조로의 기록데이터와 위키데이터와의 매핑을 통해 기록물건 수준에서 . 
관리되고 있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관련된 다른 기록물과의 접근 및 검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퐁 레벨에서, 
는 원생산자나 출처와의 연결을 통해 기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 
시리즈 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위키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기록물 모델링4.2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는 인명 시소러스와 함께 인물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등 인물 위주의 검색서비스를 ,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인물 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전개하였다 기록물 중 유네스코에 등재된 , . 
기록물 건 중 명 이상의 인물이 원문에 등장하는 기록물 건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원문을 텍스트로 수집하2,475 2 233
였다 기록물의 제목과 원문 한글 해석본을 언어학적으로 처리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빈도와 동시 출현 . , 
여부를 분석하여 키워드 간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인명 시소러스의 용어와 비교하여 각 . 
키워드가 속할 수 있는 핵심 클래스를 도출하였다. 

앞서 위키데이터와 연계한 사례 분석에서 자원의 행위 주체가 되는 인물이나 단체 주제와 같은 객체들을 위키데, 
이터와 연계하고 유로피아나의 모델과 의 데이터 모델에서도 문화유산을 사건 행위자, EDM DPLA (event), (agent), 
장소 시간범위 객체와 연결하여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place), (timeSpan) (DPLA, 2017;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문화유산 연계를 위한 맥락 Europeana, 2017). ‘TTAK.KO-10.0850: DB 
기반 메타데이터 요소 및 형식 모델의 데이터 표준은 맥락을 표현할 수 있는 클래스를 행위주체 사물 사건 시간’ , , , , 
장소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위키데이터 연계 모델의 클래스를 인물 기관 단체. ‘ ’, ‘ / ’, 
개념 장소 사건 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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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 는 동시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개 키워드에 대한 맥락 클래스 매핑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5> 20 . 
예를 들어 부인 어머니 아내 와 같은 키워드는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로 매핑하였고 의연금 국채보상금‘ ’, ‘ ’, ‘ ’ , ‘ ’, ‘ ’, 
빚 과 같은 단어들은 개념 클래스와 매핑하였다 기존에 구축된 시소러스에 우선어가 있을 경우 시소러스‘ ’ (concept) . 
를 참고하여 클래스를 부여하였다 매핑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동 연구자들이 매핑 결과를 상호검토하였다. . 
표 는 상위 개의 키워드를 나타낸 결과로 사건과 시간에 대한 값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광무 는 시간< 5> 20 , ‘ ’ , 
소비사건 은 사건 클래스와 매핑하였다‘ ’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계층 구조와 맥락을 반영한 기록물과 맥락 클래스와의 객체 관계 – 
모델은 다음의 그림 과 같다 우선 기록 계층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된 매뉴스크< 11> . 
립트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 와 기록물건 으로 구성하였다 계층 간의 관계는 (Q56648173) (Q104976141) . 
하위클래스 혹은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기록물을 설명하거나 생산자 참여자의 행위주체 는 인물 혹은 . , (Q24229398)
단체 와 연계하도록 구성하였다 기록물이 위치한 지리적장소 기록물과 관련된 시간이(Q106559804) . (Q2221906), 
나 시점은 시간 기록물이나 행위주체와 관련된 사건들은 사건 객체와 연계하였다 상 하위 (Q11471, (Q1190554) . -
클래스로 구성된 기록계층과 행위주체는 속성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어 기록물과 관련된 맥락정보인 행위주체,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한 정보를 관계를 통해 브라우징 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그리고 핵심 객체들은 모두 하나의 , , . 
개념 이자 주제어 로 관리하게 된다(concept) (subject, keyw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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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기록물건 국채보상발기회 연설 과 행위주체 그리고 사건 시간 지리적장소 객체의 실제 인스턴스‘ ’ , , , 
를 입력한 예시는 다음의 그림 와 같다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물건 국채보상발< 12> . ‘
기회 연설 은 김광제 광문사 기관명 행위주체에 의해 생산되거나 설명될 수 있으며 국채보상운동 이라는 사건’ ‘ ’, ‘ ( )’ , , ‘ ’
이 메인주제가 된다 국채보상운동 은 대한제국 이라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인물 김광제 가 참여하였. ‘ ’ ‘ ’ , ‘ ’
다 각각의 객체들은 하나의 위키데이터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고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위키데이터 페이지로의 . ,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위키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인물 모델링4.3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는 인명 시소러스와 인물별 아카이브에 명의 인물에 대한 브라우징 서비스를 191
제공하고 있는데 인물에 대해 확인 가능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이름 이명 호 자 거주지 출생일 사망일 훈장, , , , , , , , , 
국적 국채보상운동 참여 이력의 개 요소가 전부이다 개의 요소는 인명 시소러스의 속성과도 같다 인물은 , , 12 . 12 . 
국채보상운동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과 기록물의 생성 및 확산에 주된 책임을 지는 행위의 주체이
기에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인물 정보를 위키데이터와 연계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위키데이터를 통해 인물에 대한 . ,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속성 정보 링크를 통해 연결된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에도 방문하여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행위주체인 인물 데이터를 위키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국채보상‘
운동 연구총서 권 인물사 에 등장하는 인물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인물을 기술하는 메타데이터 19 (2021a)’ 25– 
요소를 분석하고 위키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해 인물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록물 사건 시간 장소 객체, . , , , 
와 연계할 수 있는 관계 속성을 추출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인물의 주요 속성을 도출하기 위해 국채보상운. 
동에 참여한 인물의 직업군 중 유명한 인물의 위키데이터 속성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정치인인 히틀러 사업가인 . , 
스티브잡스 등의 위키데이터 페이지의 속성을 추출한 후 비슷한 속성들을 그룹화 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어 . 
모국어이름 이름 성 본명 등은 이름으(name in native language), (given name), (family name), (birth name) 
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록물과 위키데이터 연계를 위해 도출한 맥락 클래스인 사건 시간 장소와 관련된 . , , 
관계 속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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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행위주체 인물 와 맥락정보와의 객체 관계 모델을 다음의 그림 ( ) <– 
과 같이 설계하였다 행위주체 인물 를 설명하는 핵심 속성은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의 사례에서 추출한 속성 13> . ( )

약 여개에서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속성들을 선정하였다 인물을 설명하는 핵심 속성은 비슷한 속성들끼리 그룹100 . 
화 하였는데 그룹은 그리고 식별정보 이름 생몰정보 부가정보 사회적역할 일반정보로 범주화하였다, [BASE], , , , , , . 

는 위키데이터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개별항목의 레이블 그리고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술한다[BASE] , . 
식별정보는 개별항목과 관련된 식별자정보로 국립중앙도서관 식별자 등을 기술한다 이름VIAF ID(P214), (P5034) . 
은 모국어이름 을 대표형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이름 을 기술할 수 있다 생몰정보는 태어난(P1559) , (P742) . 
날짜 나 태어난장소 의 속성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시간 과 지리적장소(P569) (P19) , (Q11471) (Q2221906) 
객체와 연결할 수 있다 사건 객체와는 주요사건 속성을 통해 연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인물의 . (Q1190554) (P793) . 
상위객체 그 상위의 객체와 연결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속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은 국채보, (P31) . 
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에 저장되어 있음 속성을 활용하여 연계할 수 있다(Q115296901) (P485) . 

아래의 그림 는 인물 클래스와 맥락정보들을 연계한 위키데이터 페이지의 예시를 보여준다 인물 윤응렬< 14> . “
의 주요사건 은 국채보상운동 으로 실제로는 참여하다 속성으로 (Q482900)” (P793) “ (Q623859)” , ‘ (participant in)’ 

연결되어 있다 사건 국채보상운동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참여자 로 인물 서상돈. “ ” , ‘ (participant)’ “ (Q12600981)”
이 연결되어 있다 참여자 중에는 인물 김광제 도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기록물건과 연계한 사례에. “ (Q16172930)” , 
서 볼 수 있듯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을 포함한 맥락정보 객체 간의 다양한 브라우징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계를 . 
통한 객체 간 브라우징은 기존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위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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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이용자들은 기록물과 맥락정보 간의 다양한 탐색이 가능하며 연계된 객체와 관계 속성을 , 
통해 링크를 타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봄으로써 로컬 아카이브로의 유입 효과 또한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5.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물 접근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위키데이터와 연계하는 데이터 , 
모델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위키데이터는 관리적 측면에서 엄격한 수준의 데이터 품질관리의 장벽을 낮추고 . 
고품질의 기록 데이터를 관리 공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용의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관계성을 , , . 
통해 연결된 객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여 구축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의 개방 및 . , 
활용을 위해 위키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모델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 ,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물 기술과 검색에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시소러스 네트워크 모델을 , , , 
분석하여 위키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에 반영할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건의 원문 내용 분석을 통해 기록물의 핵심 객체를 도출하였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233 . 
년 시간 대한민국 물리적 장소 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사건 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물건 단위1907~1910 ( ), ( ) ( ) (item) 

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핵심 객체를 기록물건 행위주체 시간 장소 사건 객체로 구성하고 객체의 주요 . , , , – – 
속성들을 관계로 맺어주어 객체 간의 자유로운 브라우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물은 기존의 인물 아카이브의 . 
속성과 정치인 사업가 등의 위키데이터 페이지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속성들을 도출하고 그룹화하는 작업을 수행, , 
하였다 그리고 앞서 기록물 모델링 과정에서 도출한 사건 장소 시간과 관련된 주요 속성을 도출하여 연계하였다. , , . 
설계한 데이터 모델에 실제 기록물 사례를 적용하여 국채보상운동의 행위주체인 인물 그리고 사건 시간 장소 , , , 
등의 객체들의 관계를 통해 이용자의 탐색이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위키데이터는 거대한 지식베이스로 누구나 웹상에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의 로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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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록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 
기존의 메타데이터만으로는 기록의 내용이나 구조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위키데이터를 통해 네트워, , 
크와 연계함으로써 기록물의 정보를 더 풍부하게 하고 나아가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를 웹상에 노출시켜 , 
아카이브로의 유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국채보상운동 위키데이터 모델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우선 기록물의 계층 구조를 개의 . 2
계층으로만 구성하였는데 시리즈나 기록물군 등의 다양한 계층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행위주체 모델링에서 인물의 속성은 기존의 국채보상운동 시소러스와 인물 총서의 개인 인물 정보에 기초. 
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된 단체 기관 와 속성 분석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 ) . 
는 다양한 기록물의 계층 구조와 핵심 객체들의 속성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키데이터 모델에 반영한다면 국채보상, 
운동과 관련된 웹상의 다양한 데이터와 연결해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사례연구에. 
서 확인한 것처럼 데이터 기여의 모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키 커먼즈와 같은 위키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양방향의 직접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의 인터페이스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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