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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석 : 디지털 격차(Digita l Divide)

■ 디지털 혁명의 명암

- 디지털 혁명은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 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킴

·디지털 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가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 소득별,

국가간에 불평등하여 정보와 지식의 습득·활용의 격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 (이와 유사한 말로 digital aparthei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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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석 --- ------ -----------------------------------------------------------------------

디지털 혁명의 명암

□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혁신성

-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이의 활용 분야 확산은 기존 경제 사회 체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기술은 초기에는 학술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점차 경제, 사

회 각 분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보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소하여 생산·유통·

소비 등 경제 활동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 운영 체계를 변화시킴

·디지털 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 활동은 단순 정보 제공에

서부터 시작해, B2C에서 B2B 등 전자상거래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네

트워크화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 및 산업 구조, 기업 경영 방식, 정부 기능의 변화가 초래됨

- 디지털 기술이 교육, 의료 부문에까지 활용되어 사회적 활동 양식 역시 변화됨

·이 또한 소비자들의 비용 절감 및 사회 활동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줄 것임

< 디지털 기술 활용 분야의 확산 >

자료: 한국IBM,「전자 상거래 현황 및 향후 전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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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획 분석

□ 디지털 혁명의 그림자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 디지털 혁명은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한편디지털 격차에 의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킴

·디지털 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 정도가 계층간, 성별간, 지역간, 소득

별, 국가간으로 불평등하여 정보와 지식의 습득·활용의 격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함. (이와 유사한 말로 digital apartheid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정보 격차에 머물지 않고 소득 격차로 이어짐. 다시 말

해 디지털 기술 시대의 경제적 형평성은 디지털화 정도에 따라 결정됨

·기존 산업 기술 시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고 이에 따

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였음. 반면 디지털 기술 시대에서의 소득은 보유하고 있

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디지털화 정도에 의존함

·따라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노령층과 정

보 인프라 낙후 지역 및 국가 주민들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한편 정보와 지식은 인간이 스스로 체화하는 것으로서 이의 독점성이 자연 상

태로 존재하는 토지나 자본보다 강함

·또한 지식의 축적은 교육에 의해 결정되므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환경(디지털화 수준 등)이 소득 수준을 결정하게 됨. 따라서 부의 세습

경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다시 말해 산업 시대에는 경제 개발에 따르는 지가 폭등과 같은 요인으로 경제

적 불평등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의 가능성이 희박해짐

< 경제적 불평등도 결정 요인 비교 >

구분 기존산업경제 디지털경제

결정요인 토지, 자본의보유정도 정보, 지식의보유정도

독점성 공유가능 독점적소유일반적

불평등개선가능성 변화가능 세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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