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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가 경영, 학술, 교육 등의 전 영역에 확산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문

헌정보학과 도서관의 입장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대세를 수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데이터 리

터러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데이터 리터러시, 통계 데이터 리터러시, 실무 데이터 리

터러시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수용

하는 브랜드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1> 정보기술이 문헌정보학에 미친 영향

1. 서론

  빅데이터가 대중적인 키워드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용어로 대표되고 있다면, 

학술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현

상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대두이다. 엄밀히 따

져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

인가라고 보는 시각에는 아직까지 이론의 여

지가 있지만, e-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술적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로 과학기술 분야 

위주로 e-사이언스가 강조되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부상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여러 

실무 현장에까지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체가 뚜렷하며 더욱 주목되는 흐름

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

회가 창립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데이터 사이

언스 학과를 창설하였으며, 이중에는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와 같은 문헌정보학과의 참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보’를 화두로 삼았던 문헌정

보학 분야에게는, 이와 같은 ‘데이터’와 데이

터 사이언스의 대두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

다. 이 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시대의 

조류에 문헌정보학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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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정보학의 정보기술 수용 방식

  데이터 사이언스 이전에 인류 사회와 학계

에 대전환을 가져온 주요 정보기술로는 컴퓨

터와 인터넷을 들 수 있다. 1950년대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1980년대 인터넷의 성

장은 이후 수 십 년 동안 사회와 학계에 급진

적인 변화를 일으켰고, 문헌정보학 분야도 예

외가 아니었다(<그림 1> 참조).

  컴퓨터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

으며, 구체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를 탄생시키

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문헌정보학(당시는 

도서관학)계는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정립으로 대응하였다.

  인터넷의 확산은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

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디지털도서관이

라는 새로운 브랜드의 연구 대상과 실무 현장

을 낳게 되었다. 물론 디지털도서관이 그 이

전의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이나 자동

화도서관(automated library)과 본질적으로 차

별화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인터넷의 대중화라

는 흐름을 수용하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가치

를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문헌정보학계는 정보기술의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한 시대에는 ‘정보학’이라는 브

랜드의 정립으로, 또 다른 시대에는 ‘디지털도

서관’이라는 브랜드의 정립으로 대응해온 셈

이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시대

적 흐름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계가 어떤 브

랜드로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물론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명칭을 그

대로 수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다

른 학문 분야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문

헌정보학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

의 브랜드가 별도로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브랜드 중에는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데이터 큐레이

션(data curation), 데이터 서비스(data service), 

데이터 사서(data librarian) 등이 있으나, 이

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문헌정보학의 연구 영

역과 실무 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는 못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의 영역과 부합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

용할 수 있는 용어로 ‘데이터 리터러시’를 유

력한 후보로 제시하고자 한다.

3.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는 사서들에게 새로운 용어

이지만, 그와 관련된 기술은 정보를 평가하고 

큐레이팅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사서들에게 

새롭지 않은 것이다. 다만 활용 가능한 데이

터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데이

터 리터러시라고 포괄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

이 최근에 크게 부각되었다(Wanner, 2015). 물

론 아직까지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합

치된 정의나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

다. 이는 역사가 오래되고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정보 리터러시와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

하다. Koltay(2015)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정

보 리터러시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여타 리터

러시와도 공유하는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하였다.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기술을 가장 단

순하게 표현하자면,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어

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do something with raw information – to 

process it in some way)(Johnson, 2012)이

라고 할 수 있다. Calzada Prado와 Marzal 

(2013)은 데이터 리터러시는 개인이 데이터를 

획득/이해/평가/관리하고 조작하면서 윤리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비해 Wanner(2015)가 제시한 내용은, 

여러 데이터 리터리시 관련 글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느슨하게나마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된

다. 이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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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데이터 이해 (Understanding data).

둘째, 데이터 소재 파악 및 획득 

(Finding and/or obtaining data).

셋째, 데이터 읽기, 해석, 평가 (Reading, 

interpreting and evaluating data).

넷째, 데이터 관리 (Managing data).

다섯째, 데이터 활용 (Using data).

  데이터 리터리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위의 다섯 가지 기술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각자

가 주장하는 개념이 달라진다.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관련된 용어로는 정보리터리시(information 

literacy)(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부터 시작해서 디지

털 리터러시(Gilster, 1997), 과학 데이터 리터

리시(science data literacy)(Qin & D’Ignazio, 

2010), 연구 데이터 리터리시(research data 

literacy)(Schneider, 2013), 정보 데이터 리

터러시(information data literacy)(Carlson et 

al., 2011), 통계 리터러시(statistical literacy) 

(Watson, 2006)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문헌

정보학의 입장에서 데이터 리터리시를 세 가

지 측면으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본다.

3.1 연구 데이터 리터러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난 10여년 간 데이

터 리터러시가 가장 활발하게 언급된 분야는 

대학도서관과 연구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지원 서비스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데이터 

리터러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학 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능력을 강조하는 

과학 데이터 리터리시(science data literacy)라

는 용어도 사용된다(Qin, & D’Ignazio, 2010). 

과학 분야에서의 데이터 리터러시는 ‘과학 탐

구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처리, 관리, 평가, 이

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Qin, J., 

& D’Ignazio, 2010).

  데이터 정보 리터러시(Carlson & Johnson, 

2015)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 이는 데이터 리터리시 관련 활동에서 사

서들이 정보 리터러시에 기반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에서, 정보 리터러

시와 데이터 리터러시의 연결고리를 부각시키

기 위해 채택한 용어이다(Whitmire & Carlson, 

2015).

  이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연구데이터 관

리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연구

데이터 관리나 연구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도 한다(Corti et al,. 2014; Ray, 

2014). Schneider(2013)는 “현재의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후속 세대에서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 데이터를 다루게 될 것이다”라

고 말하면서  정보 리터러시의 새로운 하위분

야로 ‘연구 데이터 리터러시(research data 

literacy)’를 제시하였다.

3.2 통계 데이터 리터러시

  전통적으로 통계교육과 관련하여 사용해온 

개념인 통계 리터러시와 유사한 개념으로 데

이터 리터러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통계 리터러시는 통계/수치 데이터

를 생산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량적 사고능력이라는 뜻

의 numeracy나 quantitative literacy라는 용어

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통계 능력을 배양하

기 위한 교재들은 최근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Bowen & Bartley, 2014; 

Herzog, 2014).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통계 리터러시로 데

이터 리터러시를 논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다. 

Stephenson와 Caravello(2007)는 사회과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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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학생들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통계 리터러시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리터러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통적

인 정보 리터리시 영역에서도 데이터 리터러

시를, “학생들에게 수치 데이터를 찾아서 다

루고 해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과정”(Yu & 

Shrimplin, 2006, p.14)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마이애미 대학의 사서인 이들은 정보 활용법을 

강의하는 교양 과목에서 2002년부터 데이터 리

터러시에 해당하는 요소를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툴레인 대학 사서인 Beauchamp(2015)도 

같은 관점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통계 정보

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일원이 갖춰

야할 소양 중의 하나로 통계 리터러시를 강조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개념의 데이터 리

터러시는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이외에 

공공도서관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영역이다.

3.3 실무 데이터 리터리시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활동은 학문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

서 더욱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

다.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목을 받

는 이유도 학문보다는 비지니스와 일상 생활

에서 영향력이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

황을 고려하면 ‘연구’ 데이터 리터러시 뿐만 

아니라 ‘실무’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근거중심

실무 영역에서는 실무를 위한 데이터의 확보

와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실무 데이터 리

터러시라는 용어가 낯설 뿐, 이미 실무 현장

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다. 물론 

이들을 굳이 구분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데이

터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

람직하다.

  이는 현장 실무 개선을 위한 연구를 의미하

는 실행 연구(action research)에 대해서도 성립

된다. 실행 연구 단계는 성찰(reflect), 문제 선

정(select a focus), 데이터 수집(collect data), 

데이터 분석 및 해석(analyze and interpret 

data), 실행(take action)로 구분된다(Glanz, 

2014). 이와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

용하는 역량을 일컫는 표현으로 한동안 평가 리

터러시(assessment literacy)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최근에는 데이터 리터러시로 이를 대체

하는 추세이다(Mandinach & Gummer, 2013).

  데이터 리터러시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Starobin & Upah, 2014)

으로 언급되기도 하므로, 정보관리 전문가의 

실무를 위한 기본 소양으로서도 데이터 리터

러시가 강조되어야 한다.

4. 결론

  문헌정보학의 입장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수용하기 위한 브랜드로 데이터 리터러시의 

개념과 수용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연구 

현장에서 강조되는 연구 데이터 리터러시는 

연구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 및 시민을 위한 통계 데이터 리터러시는 

학습 능력과 시민의 기초 소양 향상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의 일부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무 데이터 분석이 강조되는 실무 데

이터 리터러시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실무 개선

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는 역량에 

해당한다. 이처럼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와 관련된 기술과 역량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에서 데이터 사이언

스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는 브랜드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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