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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코끼리’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500여년 동안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분야의 

사건과 그것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논의를 상세하게 기록한 광범위한 지식 자원. 

역사 연구 자료일 뿐 아니라 풍부한 창작 소재를 담고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었으나 

규모의 방대함으로 비전문가의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조선왕조실록』 의 디지털화는 조선시대에 역사에 대한 지식을 소수의 전공자뿐 아

니라, 가깝게는 인접 학문의 종사자에서부터 더 넓게는 작가, 언론인, 일반인까지 우

리의 역사에 대한 지식 수요자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데 기여.  

 “디지털 조선왕조실록”의 최대 수혜자는 교양 서적 저술가와  TV 방송 프로그램 제

작자,  연극 극작가 등.   

 “디지털 조선왕조실록”의 학제적 성과는 '학술'과 '창작' 사이에 놓였던 '지식 소통의 

장벽'을  해소한 것 

 이것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 관계 종사자들이 학자들을 통한 '인적 매개' 없이 창작

의 소재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풍부한 소재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  
 

 “e-실록은 역사학자의 실록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선일보,  200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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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2. 디지털 인문학이란?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컴퓨터의 대중화가 시작된 30년 전부터 오늘까지 인문지식의 디지털화

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디지털 코드로 전환하는, 문자의 디지털화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작지 않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문자 

검색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변화는 사이버 환경의 특성에 

충분히 적응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인문지식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여 

가치있는 문화콘텐츠가 되기 위한 노력이  ‘디지털 인문학’(디지털 한국

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다.  

 인문지식 디지털화의 새 국면 

2.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이란? 

2.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란? 
 

 정보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 결과물

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

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 
 

 디지털 인문학의 효시 - 로베르토 부사 (Roberto Busa, 1913-2011) 의 토

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콘코던스 

 로베르토 부사는 1949년부터 미국 IBM사의 도움을 받아 1천1백만 단어에 이르는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의 저작과 관련 자료를 컴퓨터의 힘을 빌어 정리하기 시작. 그 결과물은 1974년에 인

쇄물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고, 1992년에는 하이퍼텍스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텍스트가 CD-ROM 판으

로 간행. 

 이를 계기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에 눈을 뜨게 된 미국과 유럽의 인

문학자들은 컴퓨터의 활용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기 시작 

 초기에는 인문학 전산화(Humanities Computing), 또는 전산 인문학(Computational Humanities)이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및 언어 자원의 색인․통계 처리 위주로 발전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조선시대 엘리트 연구 – 문과방목 전산화 

 정보 기술 환경의 급속한 진화와 더불어 그 활용 범위를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대규모 원시 데이터에서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시각화(Visualization)로 확대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 

2. 디지털 인문학이란 



디지털 인문학의 임무 

1. (연구) 연구 방법의 혁신을 통해 인문학 본연의 학술 연구에 기여 

 나무만 보는 연구 → 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연구 

 혼자 하는 연구 → 공동으로 하는 연구 → 모든 개별적인 연구가 공동

의 성과로 결집되는 연구 

2. (교육) 우리의 차세대에게 디지털 문식(Digital Literacy)의 능력을 

키워 줄 인문교육 콘텐츠와 교육 방법론 개발 

3. (활용) 인문 지식이 학계의 벽을 넘어서서 대중과 소통하고 창조산

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 개방 

 디지털 인문학의 3가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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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don Lives 
 

 영국 셰필드 대학과 허트포드셔 대학 연구진이 연구, 편찬 

 169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영국 런던 거주민의 삶에 관계된 고문서 

240,000 건 집적 

 교회 교구의 기록물을 비롯해 범죄와 재판에 관한 기록, 병원의 진료 기록

과 검시 보고서, 상공인 조합의 기록, 빈민 구제에 관한 기록 등 

 런던시의 8개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를 담은 15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작 

 이 데이터 속에는 포함된 3백35만 개의 인명을 대상으로 동일 인물들을 

추적 → 18세기 런던의 하층민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재구

성 

 London Lives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London Lives, 1690-1800: http://www.londonlives.org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London Lives 

2. 디지털 인문학이란 

http://www.londonlives.org/
http://www.londonlives.org/


 London Lives [예시] 

John Conway는 1775년 6월 7일 St Clement Danes 교구회에 맡겨졌다. 교구 기록에는 그의 

나이가 3년 6개월이고, 글을 읽고 주기도문을 욀 수 있다고 적혔다. 간호사 Hill이 주급 2 실링 

6 펜스를 받고 그를 보육하였다. 1778년 John은 가난한 소년들에게 일거리와 숙식을 제공하

는 구빈원(救貧院)으로 옮겨진다. (이 때 그의 나이는 2 살이 늘어난 8살로 기록된다.) 그는 이

곳에서 걸레에 쓰는 실을 짜는 일을 했다. 교구의 도제 등록부에 의하면, John은 1783년 8월 

30일 Essex 지방의 Barking에 사는 어부 Morris Jones의 도제(徒弟)로 보내진다. 이 때 만들어

진 고용계약서에는 7주 후에 마스터인 Morris Jones가 2 파운드를 받고, 3년간의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2 파운드 2 실링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John은 3년 동안 일한 후에 옷 한 벌

을 받기로 하였다. 1785년 4월 18일에 John은 다시 St Clement Danes 구빈원의 명부에 올랐

다. 하지만 4월 22일에 열린 입원 자격 심사에서 그가 도제 생활을 한 지 9달 만에 도망쳤던 

사실이 드러나 입원이 거부되었고, 다음날 그는 Barking으로 추방되었다. 1786년 3월 15일, 

John은 14살이라고 나이를 속이고 다시 구빈원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심사를 통과

하지 못했다. 3월 17일, 존은 다시 Barking으로 돌려보내졌다.  

http://www.londonlives.org/static/ConwayJohn1775-1786.jsp  

 London Lives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http://www.londonlives.org/static/ConwayJohn1775-1786.jsp
http://www.londonlives.org/static/ConwayJohn1775-1786.jsp
http://www.londonlives.org/static/ConwayJohn1775-1786.jsp


 China Biographical Database (CBDB, 中國歷代人物傳記資料庫) 
 

 미국 하버드 대학과 중국 北京大學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중국역

대인물 데이터데이스 

 7세기~19세기의 인물 328,000 명에 관한 정보를 수록 

 인물과 인물의 연관 관계에 대해 500여 종의 관계성을 정의하고 이를 

데이터에 적용  

 
 

 中國歷代人物傳記資料庫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CBDB: China Biographical Database Project,  
http://i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16229 

 中國歷代人物傳記資料庫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http://isites.harvard.edu/icb/icb.do?keyword=k16229


 CBDB의 인물간 관계성 정의 

 
4 Patron of (= Client was) 是Y的恩主 

5 Patron was (= Client of) 恩主是Y 

7 Coalition member of 黨羽為Y 

8 Coalition leader of 黨魁為Y 

9 Friend of 友 

10 Friend in the same graduating class 同年友 

11 Impeached 彈劾 

12 Impeached by 被Y彈劾 

13 Recommended 推薦 

14 Recommended by 被Y推薦 

15 Opposed or attacked 反對/攻訐 

16 Opposed by or attacked by 遭到Y的反對/攻訐 

………. 
578 preface to family biography written by 家傳序由Y所作 

579 wrote preface to family biography of 為Y之家傳作序 

580 inscription for writings of 為Y之書題詞 

581 writings inscribed by 書之題詞由Y所作 

582 gave military support to/surrendered to 軍事支持Y 

583 was supported militarily/surrendered to by 受Y之軍事支持 

584 opposed militarily 軍事對抗Y 

585 was opposed militarily by 被Y軍事對抗Y 

 中國歷代人物傳記資料庫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CBDB 데이터로 구현한 인물 관계망 

 

 中國歷代人物傳記資料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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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정보 시맨틱웹(Humanities Semantic Web) 
 

 시맨틱 웹은 데이터가 생산될 때 유관한 자료의 의미적 연관 관계를 

약속된 방식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지능적인 데이터 연계가 이루질 

수 있게 하는 것 

 현실세계에서는 지역과 조직, 그리고 전공이라는 벽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조각 조

각 나뉠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벽을 넘어서서 나누인 조각들을 모

을 수 있다. 또 그것을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관심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문맥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인문정보 시맨틱웹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진 인문지

식의 조각들을 그것의 관계성까지 고려한 디지털 텍스트로 전환하여 

가상 세계에 옮겨 놓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의미있는 지식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모여지고 쓰여질 수 있게 하는 것. 

4. 디지털 인문학 과제: 연구 

 인문정보 시맨틱 웹 



 지식 연계 방법: Semantic Web 

 
 고립된 지식 객체 

   

함양 거연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에 
있는 누정.  
거연정(居然亭)이라는 이름은 
주자(朱子)의 싯구 
"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에서 취한 
것이다.  
..... 
1874년에 임헌회(任憲晦)가 쓴 
거연정기(居然亭記)의 편액이 걸려 
있다.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인문정보 시맨틱 웹 



 Semantic Web 환경에서 지식 연계망 구현   

http://www.cha.go.kr/korea/heritage/함양_거연정 

http://digerati.aks.ac.kr/terms/agent/임헌회 

http://digerati.aks.ac.kr/terms/spatial/경남/함양/서하/거연정 

http://www.juntong.or.kr/ccterms/居然泉石 

http://text.itkc.or.kr/문집총간/고산선생속집/거연정기 

거연정 

武夷精舍雜詠 

朱子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인문정보 시맨틱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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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 인문학(Visual Humanities) 
 

 인문지식을 전달하는 텍스트가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각적인 미디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문지식은 수천 년 동안 ‘글’이라는 이름의 문자 중심 텍스트의 형식으로 기록∙전승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 유통의 무대가 되면서, 책 속

의 글과는 다른 모습의 텍스트가 요구되기 시작 

 디지털 정보 시대의 인문지식 수요를 겨냥한 시각적 인문학은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와 뉴미디어 상의 시각적 자료가 적정한 문맥으로 엮여져서 감성적인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재탄생하는 것을 지향.  

☞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이 물리적인 형상의 가상화에 머물지 않고, 인문학적 

연구가 찾아낸 무형의 지식이 그 안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시각적 인문학 



 Visualization of Data: 새로운 지식의 발견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시각적 인문학 



 Visual Storytelling: 인문지식의 새로운 표현 방법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시각적 인문학 

http://digerati.aks.ac.kr/Pavilions/tour2014-5/index.htm


 Encyves [Encyclopedic Archives in Digital Environment] 
 

 지식 정보 네트워크와 아카이브 관리 시스템의 융합 모델에 관한 구상 

 인문지식의 ‘원천 자료’이자 그 지식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인 ‘실물 자

료’(기록물, 유물 등) 데이터가 광대한 인문지식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존재

하는 세계 

 ‘자료’와 ‘해석’, 거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부산물이  의미의 연결고리를 좇아 서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인문지식 시맨틱 웹으로 확장되는 디지털 아카이브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Encyves 

 Digital 

Encyclopedia 
 Digital 

Archives 

 Environment of Semantic Web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시대의 백과사전 

 

 아나로그 시대에 백과사전은 대중들이 분야별 전문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의 역할을 담당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상에 구현된 월드 와이드 웹이 종래의 ‘백과사전’의 역할

을 대신 

 종래의 백과사전은 매체의 제약으로 인해 ‘개설적인 안내’ 기능을 넘어서기 어려

웠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 ‘보다 전문적인 지식’ → ‘그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

천 자료’로의 연계가 가능 

 또한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만들어진 지식의 조각들이 의미의 관계망 속에서 새로

운 형태로 형태로 모여지고 쓰여질 수 있게 하는 학제적 소통의 수단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시대의 아카이브 

 

 기록관, 박물관 등 ‘실물’을 소장하는 아카이브의 일차적인 임무는 의미있는 실물 

자료의 수집과 보존 

 오늘날에는 그 실물 자료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관심사

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는 노력 필요. 

 

. 

☞ 아카이브의 실물 자료 하나 하나가 인류, 국가, 지역, 조직의 문
화를 이해하는 문맥(context) 속에서 하나의 노드(node)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디지털 아카이브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2. 디지털 인문학이란?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교육부, 국가전략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실시 발표 
 

 2014년 7월 2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교육부는 ‘초·중등 SW교육 

활성화방안’을, 산업부는 ‘제조업의 SW융합 및 활용전략’을, 문화체육관광부는 ‘SW저작권 

보호·이용기반 확산방안’을 발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독립 교과로 정해 초·중학교에서 필수과목으로 교육. 

※  중학생은 2015년부터, 초등학생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하

고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현재 심화선택과목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해 교육 기회를 

확대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사 양성 문제 대두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국가 전략 소프트웨어 교육 



사람들은 대부분 “디지털세대”(Digital Natives)로 불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첨단기술
을 이용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용어에 대해 회의적
입니다. 물론 이 젊은 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문자, 게임, 채팅 등을 하는 것이 익
숙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능숙”(fluent)하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다루
는데 아주 많은 경험이 있고 익숙해져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이나 새로운 
기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치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 없
는 것과 같습니다. 

 

Mitch Resnick: Let's teach kids to code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Let’s teach kids to code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문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 또는 ‘직업적 소프트

웨어 개발 인력 육성’이 아니다. 

 많은 것이 디지털에 의존하게 될 내일에, 우리의 차세대가 자유롭게 자기

를 표현하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읽는’ 것만이 '문식(文識)'이 아니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

육’은 우리의 차세대가 ‘디지털 문맹(文盲)’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르쳐도, 그것이 다른 교과와 관계를 갖지 

못하는 ‘나홀로 과목’이 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소프트웨어 교육’

에서 배운 방법으로 역사 시간에 디지털 역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교사가 그것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문 교육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2. 디지털 인문학이란?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디지털 인문학이 창조산업에 기여할 방법 

디지털 인문학 창조산업 

인문학 데이터 대중 개방·소통·Multi Use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인문학과 창조산업 



인문학 연구 자료 

연구자=소통자 

출판 

고객 

X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화(As Is) 

 인문학 연구 성과의 사회화 (As Is) 



연구자 

소통자 

인문학 연구 자료 

고객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인문학 연구성과의 사회화(To Be) 



인문지리- 시장의 입지 

경제사- 물가, 화폐 

사회사- 상인의 신분 

국어학- 중세국어 

연희사- 광대의 공연 

음식사- 매식 문화 

복식사- 신분별 차이,  

           시대별 변천 

학계 문화산업계 

조선시대의 시장(市場)… 
 

시장의 구조, 매장 모습, 
상인 복장, 물건의 종류, 

물건 값은 얼마?? 
흥정하는 말, 시장의 음식, 

구경거리…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지식 소통의 과제 

 학계와 문화산업계 - 지식 소통의 과제 



학계 문화산업계 

인문지리 
- 시장의 입지 

경제사 
- 물가, 화폐 

사회사 
- 상인의 신분 

국어학 
-중세국어 

연희사 
- 광대의 공연 

음식사 
- 매식 문화 

시장의 구조 

매장의 모습 

상인의 복장 

물건의 종류 

물건 값은 얼마? 

흥정하는 말 

시장의 음식 

구경거리 

복식사 
- 신분별 차이  
- 시대별 변천 

디지털 인문학에 
의한 소통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인문학과 문화산업의 가교 역할 

 인문학과 문화산업의 가교 역할 



 지식의 부품화와 창조적 재생산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지식의 부품화와 창조적 재생산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sqFBpwLg7yMfxM&tbnid=ackkIlzNVrdGkM:&ved=0CAUQjRw&url=http://loyalkng.com/2010/03/21/lego-ironman-from-brickshelfs-legodreams-the-ironman-goes-lego/&ei=nANSUpScFsGBiQfr74A4&bvm=bv.53537100,d.aGc&psig=AFQjCNHIl9iLDd-NNDJ4Jsual5ORB7fz7A&ust=138119293033350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JIilkmQthwFjNM&tbnid=amGQJtze0H735M:&ved=0CAUQjRw&url=http://www.pyxisinnovation.com/pyxwiki/index.php?title%3DFile:Lego_Blocks.gif&ei=XQRSUsSMCeqKiQf9-YDYBg&bvm=bv.53537100,d.aGc&psig=AFQjCNHIl9iLDd-NNDJ4Jsual5ORB7fz7A&ust=1381192930333505


4.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연구 

3.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사례  

6.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활용 

7.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5. 디지털 인문학의 과제: 교육 

2. 디지털 인문학이란?  

1.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한 코끼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판매하는 서점도, 세계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백화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도 예전에 그것들이 있었던 실재 세

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으로 이주해 간 것이다. 현재로서는 현

실 세계의 일부분이, 그러나 미래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그곳으로 옮겨갈 것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인류가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고 쌓아온 유산들을 인류 

문명의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수많은 방주들이 건조되고, 짐을 싣

고, 닻을 올리고 있다.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 지식의 사이버 이주를 위한 방주를 

띄우는 일이다.  

 사이버 세계는 단순히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 세계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그곳에서 가능해지기도 하고, 현실 세계에서 지배적이었

던 논리가 그곳에서는 아예 의미 없게 되기도 한다. 이주하려는 곳의 환경이 기존

에 살던 곳과 전혀 다르다면, 그 다른 점을 수용하고, 새로운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문 지식을 사이버 세계로 이주시키는 디지털 인문학의 과

업은 인문 지식이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일이다.  

     (김현, 인문정보학, http://www.xuanflute.com > Diary > 인문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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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인문학 = 현대의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은 모든 인문학이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이라고 하

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인문학은 더 이상 현대의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인문학자들은 모두 디지털 인문학자일 것이다.”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

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츠』 29, 2013. 6.)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려는 일 

디지털로 표현하고 디지털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인문지식이 더욱 의미

있게 탐구되고 가치있게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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