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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GIS)의활용



1. 역사GIS(HGIS)의 개념과활용

1)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개념과 용도

- 모든 형태의 지리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 저장,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 정보 시스템.

- 토지정보 및 시설물 관리, 교통 및 도시계획, 환경, 기상 예보 및 예측, 인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

ex) 정부기관이나 포털 사이트의 전자지도(네비게이션 포함)는 GIS 기반 위에서 개발, 운용되고 있음.

2) 역사GIS(역사지리정보시스템, Historical GIS, HGIS)의 등장

- 지리정보시스템을 역사 연구에 적용하는 시도.

- 과거의 지리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 저장, 분석, 표현하여 변화상을 추적하는 지리 정보 시스템.



1. 역사GIS(HGIS)의 개념과활용

3) 역사GIS의 방법론

- 역사지도 등 문헌 사료의 Digitizing(Digitization)과 Geo-referencing을 통해서 현재의 GIS 레이어로 가공.

- 현재의 지리정보 위에 서로 다른 시기의 지리정보 레이어를 중첩시켜 다양한 방식의 연구활동 수행.

- 다양한 유형의 과거 지역 단위 위치와 영역 복원, 지역을 단위로 한 종합적 통계 정보의 축적과 분석 가능.

4) 레이어 유형 분류

- 점 정보: 행정 지명 치소, 인문 지명(취락 등) 중심지, 자연 지명 등

- 선 정보: 국경 혹은 행정 경계, 교통로, 해안선 등

- 면(영역) 정보: 행정 단위의 범위 등 특정의 선 정보로 둘러싸인 영역 범위

5) DB 설계와 시스템 구축, 전용 소프트웨어

- 모든 레이어는 DB로 구축되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고 활용됨.

- 연구 및 구현 목적에 맞게 DB 필드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이 역사GIS 방법론의 핵심 요소.

- ArcGIS와 QGIS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1) (현재) 지리정보 레이어 제공 공공 사이트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찾기 데이터목록

(https://www.data.go.kr/tcs/dss/selectDataSetList.do)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http://map.vworld.kr/map/maps.do)

: 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http://data.nsdi.go.kr/dataset)

2) 역사학 분야 레이어 구축/제공 공공 사이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사지리정보DB(http://db.history.go.kr/hgis/pro_g1/main.do)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자료실 지도자료(http://map.ngii.go.kr/pd/ctlsSvc/ctlsSvc.do)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https://www.data.go.kr/tcs/dss/selectDataSetList.do
http://map.vworld.kr/map/maps.do
http://data.nsdi.go.kr/dataset
http://db.history.go.kr/hgis/pro_g1/main.do
http://map.ngii.go.kr/pd/ctlsSvc/ctlsSvc.do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total
http://gis-heritage.go.kr/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3) 오픈

API 
(Open 

Applicatio

n 

Programm

ing 

Interface)

를 활용한

공개 레이

어의 결합

- 현재 지

리정보와

역사지리정

보가 결합

된 플랫폼

운용 가능

자료출처: ㈜더비케이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4) 연구 프로젝트

- (2002~07년)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

- (2008~15년)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https://obs.yonsei.ac.kr/geoparksy/index.htm)

- (2011~14년) 한국 근대 전자역사지도 편찬(http://waks.만.ac.kr/rsh/?rshID=AKS-2011-EBZ-3105)

- (2014~17년) 행정구역 및 수륙교통로 복원을 통한 조선시대 역사지리환경의 현재적 재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5)

- (2016~19년) 고려~조선 邊境 지명 DB구축 및 전자 지도 제작(http://waks.aks.ac.kr/rsh/?rshID=AKS-

2016-KFR-1230006)

- (2017~20년) HGIS에 기반한 조선시대 전국지리지의 공간적 재현과 역사지도 제작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7-KFR-1230001)

- (2015~18년)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종족(種族; Ethnic group) DB 구축과 지도화(Mapping) 

(http://ffr.krm.or.kr/base/td086/browse.html?TD=086)

- (2016~19년) 실크로드 문화지도 DB 구축(http://ffr.krm.or.kr/base/td090/browse.html?TD=090)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
https://obs.yonsei.ac.kr/geoparksy/index.htm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5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4-KFR-1230005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6-KFR-1230006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7-KFR-1230001
http://ffr.krm.or.kr/base/td086/browse.html?TD=086
http://ffr.krm.or.kr/base/td090/browse.html?TD=090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5) 조선시대 전자문

화지도 시스템_01 

(http://www.atla

skorea.org/histo

rymap.web/)

- 학술진흥재단(한

국연구재단의 옛 이

름) 기초학문과제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에서 수행

http://www.atlaskorea.org/historymap.web/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5) 조선시대 전자문

화지도 시스템_02

- 단위 레이어 정보

의 공개가 되지 않아

후속 연구로의 확산에

제한적.

- 배경지도(현재지도

나 과거지형도 등)가

부재하다는 한계.

- 국내 최초의 대규

모 HGIS 연구 성과물

로, 기념비적인 연구

사업.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6)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https://obs.yonsei.ac.kr/geoparksy/index.htm)_01

- 동북아역사재단 자체 연구용역과제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2008~13년) → 서강대학교 디지털

역사연구소(2013~15년)에서 진행

- 경계와 영역에 관한 합리적 논리를 만들고 국내외 역사분쟁

시 대응 기반 마련.

- 학술 교육 문화분야에서 역사지도의 기준 제공.

- 한국사의 무대를 동북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중화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독도, 

동해 등 문제 포함) 역사지도의 제작.

※ 동북아역사

지도(상)와 중

국 역사지도집

(하)의 명나라

영역 비교

https://obs.yonsei.ac.kr/geoparksy/index.htm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6)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_02

- 타 사업과 비교하여 압도적 분량의 방대한 성과물 산출

- 광범위한 기본 지리정보 레이어 수집/축척

: 한국(약 20만 건), 북한(약 10만 건), 중국(약 80만 건), 일본(약 20

만 건) 등 수집, 확보

: 그 외 베트남과 몽골, 기타 접경지역(20여 국)의 지리정보 250만 건

등.

- 방대한 역사지명 정보 레이어의 제작

: 선사유적 점 레이어 - 한국 919, 일본 957, 중국 6679, 북방 329

: 점 레이어 기준 역사 시계열 DB - 총 125,433개 (한국: 8125, 일본: 

19308, 중국: 79538, 접경: 9579)

- HGIS 연구가 역사지리학계 중심에서 역사학계로 저변이 확대되는

데에 크게 기여.

※ 1789년 기준 조선시대 행정구역도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6)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_03

- 사업의 좌초

: 박근혜정부에서 김호섭 전 이사장 등이 비정상적인 평가 심사로 평가 탈락시킴.

- 매년 연차평가 점수는 평균 90점 이상, 최종 평가점수는 14점 → 재심 44점.

: 동북아역사재단 측의 연구비 환수 소송 제기 → 편찬사업단이 재심에서 승소

- 좌초의 원인과 배경

: 이덕일 등 극우 국수주의자들과 결탁하여 한사군(漢四郡) 위치와 독도 표기 논

란을 일으킴.

: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반대했던 역사학계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됨.

- 재평가 기회 무산 : 사업 성과물이 사장된 상황.

※ 한겨레21 제1167호(2017년 6월 26일자) 표지이야기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3709.html?fbclid=I

wAR3GvLZByWsefQD4GwSeAbwHkiKW6yBP0Y5V2MtLcxDAGoS5W

Xhy1q_hmNs)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3709.html?fbclid=IwAR3GvLZByWsefQD4GwSeAbwHkiKW6yBP0Y5V2MtLcxDAGoS5WXhy1q_hmNs


2.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의 구축

7) 역사지리정보 레이어 플랫폼 구축 기관 및 레이어 제공: 2019년부터 서비스 본격 제공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2019년)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samil/home/gis/gis_viewer.do)

: (2020년~) 한국근대지리정보(http://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 (2019년) 고려개경지리정보(http://db.history.go.kr/hgis/kor_g1/main.do)

: (2020년~) 역사지리정보DB(http://db.history.go.kr/hgis/pro_g1/main.do)

- (202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역사지리정보서비스(http://kyuhgis.snu.ac.kr/)

- (2020년~)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역사지도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한중연 장서각 중심) 우리지역 자료 찾아보기(http://kostma.aks.ac.kr/e-

map/mapSearch_AN.aspx?mType=search)

http://db.history.go.kr/samil/home/gis/gis_viewer.do
http://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http://db.history.go.kr/hgis/kor_g1/main.do
강의_한국사회사연구_지리지와읍지_HGIS_5강.pptx
http://kyuhgis.snu.ac.kr/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http://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mType=search


3. 주요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사지리정보DB(http://db.history.go.kr/hgis/pro_g1/main.do)_01

- ‘역사적 행정구역’을 주제로 1919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모든 행정구역(점 또는 선/면) 복원 작업 진행 중

강의_한국사회사연구_지리지와읍지_HGIS_5강.pptx


3. 주요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역사지리정보DB(http://db.history.go.kr/hgis/pro_g1/main.do)_02

- 근대 지리정보(일제강점기 각종 자료에 수록된 지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위치정보 표시)

강의_한국사회사연구_지리지와읍지_HGIS_5강.pptx


3. 주요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

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역사지도(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_01

- 대동여지도 지명 정보의 디지털화와 현재 지명 정보와의 연동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3. 주요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
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역사지도_02

- 경기도 지역의 면(polygon) 정보(대동여지도&현재 정보)와 수치 정보(『대동지지』의 호구정보)의 결합

자료출처: 국토정보맵



3. 주요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

3)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한중연 장서각 중심) 우리지역 자료 찾아보기(http://kostma.aks.ac.kr/e-

map/mapSearch_AN.aspx?mType=search)

- 현 위치 정보 대신 동여도 위치 정보가 연동되는 본질적 한계

http://kostma.aks.ac.kr/e-map/mapSearch_AN.aspx?mType=search


3. 주요 역사GIS(HGIS) 관련 플랫폼

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역사지리정보서비스(http://kyuhgis.snu.ac.kr/) 

- 자체 소장 고지도/지리지 자료 기반 지명 공간 정보 제공 서비스

http://kyuhgis.snu.ac.kr/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1) (현재) 레

이어의 중첩

- 국토교통

부 브이월드

지도

- 문화재청

문화재공간정

보서비스

- 행정단위

경계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2) 역사GIS 레이어의

생산

- Digitizing과

Geo-referencing

: 식민지 시기의 조선

지형도(1:50,000)를

스캔하여 디지털화하고

공간정보를 입력.

: 지도상의 지명에 공

간 정보(점과 선)로 입

력 한 후 현재 지리정보

와 연동하여 레이어로

구축.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3) 『新舊對照朝

鮮全道府郡面里

洞名稱一覽』(이하

『신구대조』, 1917)

-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과 이후

(1917년)의 상황을

비교 정리한 자료.

: 1914년 이전 레

이어 구축 작업을 위

한 기본 자료.

: 단, 변동내역은

관보(官報) 자료로

검증해야 함.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4) 문헌자료의 활용_ 1912년 작성 『地方行政區域

名稱一覽』(이하 『명칭일람』)

- 1912년 기준의 동/리 단위 정보가 실려 있어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面 단위의 경계/영역

복원에 중요한 자료.

- 관보 자료 및 『신구대조』와의 교차 검수를 통하여

레이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5) 문헌자료의 활용_ 『民

籍統計表』(1910)와 『韓國

戶口表』(1907)

- 『구한국』 및 『신구대조』, 

관보 자료 등과의 교차 검수

를 통하여 대한제국 시기 레

이어 구축 가능.

※ 단 『民籍統計表』와

『韓國戶口表』에는 소속 동

리 정보가 없음.



4. 레이어

(layer)의 확보

와 생산

6) 20세기 전반의 점/

선/면 정보 레이어 구축

- 이상의 작업을 통해

1914년 이후 식민지 시

기, 1912년, 1910년 기

준 행정구역 레이어를

복원할 수 있음.

⇒ 시흥군과 그 주변

(1910년 기준)



4. 레이어(layer)

의 확보와 생산

7) 조선후기의 경계/영역

정보 레이어의 구축

-『戶口總數』(1789)와

『대동지지』(1866), 『여지

도서』(1757~65), 1871년

읍지 등 조선후기 발행 다양

한 지리지/읍지 자료 활용

: 조선후기 면 영역 복원을

위해서는 동리 정보가 필수

적임.  『호구총수』가 가장

유용한 자료.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8) 고지도와 현재 지명의 연동 과정: 대동여지도의 사례 자료출처: ㈜더비케이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9) 역사지리정보 레이어 생산의 사례(점 레이어)

- 대동여지도 수록 지명의 현재 위치 고증 후 확정

Ex) QGIS 작업 사례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10) 점 레이어

(Layer)의 구축과

DB 구성

- 역참(驛站) 정보

DB의 구성

: 명칭(한글/한자/영

문 등)

: 유형(점)

: 공간 정보

: 시간 정보

: 소속 관계(군현/驛

道 등)

: 등급, 신뢰도(공간/

시간), 출전 등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11) 생산된 레이어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사례

- 지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SHP파일의 정보와 연동, 결합.



4. 레이어(layer)의 확보와 생산

12) SHP파일의 구성

- QGIS 등을 통해 SHP파일을 생성함.

- SHP파일이란?

: 미국의 ESRI사에서 개발한 벡터 데이터 포맷

: 점, 선, 면의 형태로 표현

: 각 객체는 속성값을 가짐.

- SHP파일의 구성

: .shp는 메인. 도형 정보 기록

: .shx는 인덱스. shp의 도형 정보 위상관계 색인

: .dbf는 데이터베이스. 속성 정보 기록

- 기타 구성 파일

: .prj는 좌표계 정의 파일

: .sbn, .sbx는 공간 인덱스 파일

: xml은 공간정보 메타데이터의 xml 형식 저장

: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 파일 생성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1) 규장각 소장 고

지도 기반 레이어

확충과 고도화

- 규장각은 세계

최대 한국 고지도

소장처

: 기존) 고지도의

디지털 이미지 서

비스 제공

⇒ 향후) 역사GIS 

(HGIS)에 기초하

여 고지도 정보를

디지털 역사지리정

보 레이어로 변환,

연동하여 고도화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2) 대상 고지도의 선정

- 전국지도와 군현지도 중

자료적 가치가 높은 고지

도 6종을 우선 순위에 두고

디지털 레이어로 변환

: 고지도 기재 지명들의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현

위치 연동 결과를 표출하

고 관련 DB를 공개함.

자료출처: 규장각



5. 규장각 역사지리

정보 서비스 플랫폼

3)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개발

- (2019년) 시작: 규장각 소장 자료 활용 디지털 역사지도 플랫폼 개발 서비스 계획 수립

- (2020년) 조선시대 경기도 39개 군현(한성부 포함) 대상 시범 작업

: 고지도 6종(대동여지도, 동여도, 청구요람, 해동지도, 조선지도, 1872년 지방지도) 지명 자료 분류 및 공간정보화

: 1871년 경기읍지(京畿邑誌) 대상 수치 정보(호구/결총 중심) 

※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고지도 6종 지명 자료의

유형화와 공간정보화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4)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의 확충

- (2021년) 조선시대 강원도 27개 군현 추가 및 수치 정보 확장

: 고지도 6종

⇒ 대동여지도 이외에, 전국지도(동여도/청구요람)의 지명 정보와 도로, 해안선 등 레이어 추가

군현지도(해동지도, 조선지도, 1872년 지방지도)의 지명 정보 레이어 추가

: 수치 정보 ⇒ 1871년 경기읍지, 세종실록지리지, 여지도서,  해동지도, 호구총수, 탁지전부고, 대동지지, 한국호

구표, 민적통계표 등의 호구, 전결, 군액, 환곡 등의 정보

- (2022년) 경상도 북부 지역 대상으로 작업 진행. 경기도와 강원도 조선후기 면 단위 복원 예정

- (2022년 이후) 로 대상 지역과 활용 자료 확충 예정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5) 시흥의 ‘동여도’ 지명 정보 연동 결과

자료출처: 규장각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6) ‘1872년 지방지도’의 시흥현 지명 정보의 현 위치 연동 결과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7) 규장각 소장 고지도 6종 전체 지리정보의 현 위치 연동 결과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역사지리정보서비스(http://kyuhgis.snu.ac.kr/)

- 규장각 소장 고지도 6종 및 주요 문헌자료(지리지/읍지 포함)의 지리정보 및 수치정보의 디지털화

http://kyuhgis.snu.ac.kr/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9) 수치 정보와의

결합으로 확충

- 원 자료의 계량

적 표준화를 어떻

게 할 것인가 고

민 필요

: 계량적 표준화

를 위한 가공 시에

는, 원 자료와 가

공 자료의 구분이

분명히 이루어져

야 함.

자료출처: ㈜더비케이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10) 규장각 소장 지리지(地

理志)/읍지(邑誌) 기반 레이

어 확충과 고도화

- 규장각은 세계 최대 한국

지리지/읍지 소장처

: 기존) 고지도 자료의 디지

털 이미지와 원문 텍스트 서비

스 제공

: 향후) 역사GIS(HGIS)에

기초하여 지리지/읍지 정보를

역사지리정보 레이어로 변환, 

연동하여 고도화.

자료출처: 규장각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11) 규장각 소장 읍

지 자료의 고도화

- 읍지의 다양한

수록 정보를 공간

정보 레이어로 구

축하고, 원문

Tagging 등을 통

해 연동 가능.

ex) 경기읍지

(1871년) 중 시흥

읍지

자료출처: 규장각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12) 역사지리 정보와 수치 정보의 결합 사례_01

- 경기도 시흥의 면(polygon) 정보(과거&현재 정보)와 각종 문헌의 수치 정보(인구) 결합

자료출처: 규장각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12) 역사지리 정보와 수치 정보의 결합 사례_02

- 경기도 시흥의 면(polygon) 정보와 수치 정보(『해동지도』의 수치정보)의 결합

자료출처: 규장각



5.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서비스 플랫폼

12) 역사지리정

보와 수치정보의

결합 사례_03

- 경기도 광주

(廣州)의 조선

후기 호구분포와

인구밀도 복원

: 면(polygon) 

정보(행정구역)

와 수치 정보의

결합으로 가능

자료출처: ㈜더비케이



6. 역사GIS(HGIS) 연구방법론의 중요성과 플랫폼의 미래

1) 한국사 연구에 기여

- 조선시대 사회사/지방사/재정사/경제사/역사지리 연구에 공헌

: 군현 하부의 면/리/동 및 촌락, 행정구역 복원

: 고지형, 옛 도량형, 계량화된 수치 자료(재정/부세), 인간 관계망(호적/고문서 등), 토지/양안 연구 확대 가능

-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장기추세의 사회사/지방사 연구에 공헌

: 조선시대 면리제와 고려시대 속현이나 향/부곡, 촌 등과의 연결성 검토. 향/부곡 실체에 대한 실증적 접근 가능.

: 조선시대 면리제에 대한 역사적 의미 풍부화.

- 북방 지역으로의 연구 대상 지역 범위 확대

: 고려~조선시대 북방 영역의 개척 과정 연구 가능(ex. 鎭堡의 이동 등).

- 기타 분야에의 기여

: 사행로(使行路)나 여행로의 복원 등

: 고지형 복원 등 관련하여 고고학 및 지리학 분야 등과 연계 필요성



6. 역사GIS(HGIS) 연구방법론의 중요성과 플랫폼의 미래

2) 역사GIS(HGIS) 방법론의 특장점: 디지털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의 역사GIS

- 문자로 된 역사지리 정보를 시각화된 형태로 변환하여 연구하는 Digital History 방법론

- 다양한 층위의 역사지리정보들에 대한 종합적, 입체적 분석 가능.

⇒ 디지털 역사정보 레이어(layer)의 제작과 축적을 통하여 史料의 디지털 빅데이터화 가능.

⇒ 문헌 기반의 아날로그적 연구에서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적 연구로의 전환 방향 제시.

3) 역사GIS(HGIS) 방법론의 연구 경쟁력

- 시기, 축척,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정보를 표출할 수 있음.

- 史料에 기초한 통계 자료의 제작과 정보의 가공, 편집 용이. 

- 文字史料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탐구 가능. 

- 활용 여하에 따라 기존 연구의 검증 혹은 새로운 결과 도출 가능.

- 주제도와 통계 자료 제작 등이 가능하며, 사회사나 경제사, 지방사 등에 새로운 연구방법론 제공



6. 역사GIS(HGIS) 연구방법론의 중요성과 플랫폼의 미래

4) 장기적 관점에서 레이어 제작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필요

- 국사편찬위원회는 자체 용역사업으로 로드맵 초안 구성(『역사 GIS DB 구조 통합 모델 연구』, 2019년)

: 1919년 삼일운동 DB 구축(2019년)을 시작으로 그 이전/이후 시기로 나누어 행정구역 레이어 구축 중

- 국토지리정보원은 대동여지도 디지털화 사업을 3년(2020~2022년) 사업으로 진행 중. 향후 계획 구체화 필요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소장 고지도/지리지/읍지 자료의 디지털 레이어화와 각종 문헌자료의 수치정보

와 결합 작업 추진 중

: 규장각 소장의 각종 재정/수취 자료, 호적 자료, 양안 자료 등을 역사GIS 레이어로 구축하면 학문적 파급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일반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공적 효과 발생.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한중연 장서각 중심)에서는 동여도 기반으로 인물과 자료 등의 관계 지역이 표출되

는 플랫폼 구축

: 현재 지명과의 연동이 되지 않는 근본적 한계.



5) 기본 배경 레이어의 확장 방안 마련 필요

- 역사지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거 지형 레이어(해안선, 하천 유로 등)의 복원 연구

- 남한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북한 역사지리정보 레이어의 구축

- 종이 기반 지형도의 정보들을 디지털 레이어로 구축

: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조선 지형도(1~3차)

: 1950년대 이후 국내외에서 제작된 인쇄 지도

: 191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사업 진행 시에 제작한 지적원도(‘학술연구용’으로 제한)

6. 역사GIS(HGIS) 연구방법론의 중요성과 플랫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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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역사GIS(HGIS) 레이어의 운용과 관리

- 역사GIS(HGIS) 레이어는 연구기관, 연구사업, 개인 등이 다양하고 폭넓게 생산/축적하도록 권장, 지원 필요

: 다만 개인 연구로 감당하기에는 시간, 비용 등에서 제한이 있음.

- 생산된 레이어는 연구의 심화와 활용을 위하여 제한 없는 일반 공개가 필수

: GIS 운용 가능한 파일(XLSX, SHP 등)로의 공개를 지향하며, JPG나 PDF 형식은 요약된 산출물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활용함.

- 전문 연구기관(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한중연 장서각 등)의 역할

: 레이어의 생산

: 생산된 레이어의 관리와 활용(플랫폼 운영 포함)

: 레이어 정보의 품질/정확성 유지 등의 역할.

: DB자료의 공개,  XML로 태깅한 사료의 지명에서 웹 서비스까지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 구성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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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기관 사이의 협력과 활용 가능한 레이어의 확충

- 기관 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산출 레이어와 DB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혹은 연동)하는 것이 중요

ex) 국토지리정보원,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사이에 지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0.5.25)

: 현재 각 기관마다 역사GIS(HGIS) 레이어의 표출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 확장하고 있음.

- 개인 연구자나 공동 연구사업의 산출 레이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해야 함.

8) 레이어의 생산이나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운영전략 필요

- 역사GIS(HGIS)는 영토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국수주의자들은 팽창주의적 역사 인식을 강조함.

- 과거 박근혜정부는 팽창적 영토 인식의 국수주의자들과 야합하여 역사GIS(HGIS) 사업의 확산에 지장을 주었음.

- 영토 팽창주의자들과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 유연한 대응책 마련 필요



7. 통일평화연구원과 역사GIS(HGIS)

1) ‘DMZ 평화지도’ 제작 성과와 미래: 통평원은 앞으로 HGI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레이어 제작 여부과 독자 플랫폼 구축 여부

2) (역사)지리정보 레이어 제작 문제

- 레이어를 제작, 생산할 것인가? ⇒ 필연적으로 연구활동이 수행되어야 함.

- 만일 (역사)지리정보 레이어를 제작한다면 통일평화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레이어를 제작할 것인가? 유관기관과

의 협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아니면 ‘DMZ 평화지도’ 수준의 레이어 활용에 집중할 것인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통해 메타버스 공

간을 지향할 것인가?

3) 플랫폼 구축 문제

- 수집or제작한 레이어를 표출할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 매년 일정규모 비용과 전문 관리인력 필요

- 타 기관 플랫폼 활용: 비용이나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기관이 원하는 내용 구성과 표출에 어려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