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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이 논문은 KDC 제5 에서 개정된 철학류의 항목들에 

해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KDC 제1 부터 제4 까지 

철학분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개되고 개정되고 변화되

어왔는지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 일부 용어의 변경이나 분

류기호의 이동, 항목의 신설  삭제가 있긴 했지만 KDC 

제1 의 기본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음을 알 수 있었

다. KDC 제5 에서는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수정 개하

여 동 항목으로 배정하 고, 심리학 에서는 자료가 늘

어나는 양성심리, 발달심리, 상법․운명 단, 응용심리학

을 확장 개하 으며, 윤리학․도덕철학부분을 수정․

개하는데 역 을 두어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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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vised philosophy class in 

the 5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It 

depends on the 1st Edition of KDC despite of the fact 

that contents and words were revised and changed, 

numbers for classification were moved, and indices were 

removed from the previous Edition of KDC. The object of 

the 5th Edition of KDC, metaphysics and eistemology are 

organized in the same sub-class(綱) through modifying, 

sex psychology, development psychology, physiognomy･

fortune judgment, applied psychology are expanded that 

its data are increasing in psychology, ethics, moral 

philosophy are modified.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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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temology, Pychology, Ehics

1. 서 론

도서  업무에 있어서 분류는 핵심업무 역 의 하

나이다. 분류업무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분류표

의 발 은 곧 도서  장에 있어서 분류업무의 발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의 발 이 가속화되고 각 

도서 에서 자료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분류표 개

정을 한 도서  안 의 실은 희망 이지 않다. 분류

업무가 도서 장에서 밖으로 려난 지는 오래되었다. 

도서 들이 자료를 구입할 때 분류목록이 외부에서 이

루어져서 자료와 함께 패키지로 구입되는 것이 오늘의 

실이다. 도서  장에서 업무가 려나면 문가가 

없게 되고 문가가 없게 되면 그 업무에 한 이론  

발 은 물론이고 분류에 한 소신과 철학마  없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KDC 제5 은 완벽하

다고 할 수 없지만, 지 까지 나온 제1 부터 제4 의 

분류표에 비교하면 몇 가지 의미에서 개 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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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KDC 제5 에서는 기존의 한자본 의 분류표를 

본표와 상 색인을 포함하여 문을 한 본 의 분류표

로 바꾸었다. 각 역별로 그동안 계속 으로 지 되어온 

사항들을 반 으로 수용하고 보완하는데 주력하 는데, 

몇가지 를 들면, 총류의 004와 005에 산공학분야

(566)를 통합하 고, 한국학 련분야 항목  기존에 사

부분류체계에 의해 개되었던 부분을  주제에 걸쳐 수

정 보완하고 재정리하 다. 사회과학 분야는 특히 경

(325), 사회학(330), 행정(350), 법학(360), 교육학(370) 

분야를 폭 개정하 다. 순수과학의 명칭을 자연과학으

로의 변경하고 용어를 새롭게 다듬는데 주력하 다. 자

연․기술과학 분야는 기술과학의 표 구분인 501-509를 

공학  공학일반의 표 구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야를 재정리하고 용어를 화 하 다. 술류 

에서는 한국음악[  국악]  동양 통음악이 재 개 되

었다. 언어류에서는 2개 국어사 의 분류방식이 변경되었

고, 문학류의 항목조정이 있었다. 역사류는 지역구분표를 

세분화하고  북한 지명이 용되었다. 국 일본 고유

명사의 원음 색인이 추가되었다. 

철학 분야에서 가장 획기 인 변화는 110의 형이상학

의 하 항목으로 들어 있던 인식론을 KDC 제1 부터 4

까지 공기호(空記號 gap notation)로 남아있던 120에 

배정하여 개함으로서 인식론이 철학분야의 요 역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 것과 새롭게 증가하는 철학분

야를 확장하거나 수정 개하도록 하 다. 

따라서 필자는 KDC 5 의 철학분야를 심으로 철학

의 학문 역  문헌분류, KDC 제1 에서 제4 까지의 

철학분야 항목의 변화, KDC 제5  철학분류의 구성과 

개정부분, KDC 제5  철학분류 개정부분의 세부 역

으로 나 어 재 KDC 5  철학분류의 특성을 알아보

고 나아가 철학분야에서 개정된 부분들에 한 세 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결론에서는 미래의 KDC 6 에서 

철학분야의 개선방향은 어떤 분야를 유념해서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 이다. 

2. 철학의 학문 역  문헌분류

철학은 편의상 인식․존재․가치의 세 기 에 의해 

그 분야가 나 어진다. 제1부문인 인식의 분야는 사고의 

규칙과 인식에 하여 탐구하는 것으로서, 논리학과 인

식론이 포함된다. 제2부문은 존재하는 것을 연구 상으

로 하는 분야인데 그 표 인 것이 형이상학 내지 존재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는 통  형이상학 이

외에 역사․인간․사회 등의 근본 인 존재 양식을 탐

구하는 역사철학, 철학  인간학, 사회철학 등도 포함된

다. 제3부문은 가치에 한 탐구인데 윤리학․미학․종

교철학․법철학 등이 포함된다.

철학은 재 기존의 논의 역에서 세분화된 철학분야

가  주제분야로 확산되면서 각 역과 분야들 사이에 

근본성과 일반성의 차이에 따라 이론철학과 응용철학의 모

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콜번(T. R. Colburn)이 제시

한 모형의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Colburn 2000, 131).

다음의 <그림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토 는 이

론  분야로서 에서 언 한 세 기 과 같이 인식론, 

형이상학, 가치론이다. 층 가 올라 갈수록 응용철학분

<그림 1> 콜번(T. R. Colburn)이 제시한 철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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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해당되는데 제2층 의 경우 과학철학과 정신철학

은 인식론과 형이상학에 바탕을 두고 있고, 술철학은 

인식론, 형이상학, 가치론에 모두 계되어 있으며, 윤리

학은 가치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3층 의 경우 과학

철학에서 물리학철학, 생물학철학, 심리학철학으로, 정

신철학에서 심리학철학으로, 술철학에서 화철학과 

무용철학으로, 윤리학에서 의료윤리학으로 발 되고 있

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응용철학분야는 더욱 

세분화되어 술철학, 무용철학, 화철학, 과학철학, 사

회과학철학, 역사학철학, 산과학철학, 윤리학, 응용윤

리학, 생명의료윤리학, 환경윤리학, 정보통신윤리학, 경

윤리학 등으로 분화되고 더욱 정 해 지고 있다.

철학의 문헌분류는 듀이(Melvil Dewey 1851-1931)가 

해리스의 분류체계를 도입하고 주류 구성을 더 구체화

하여 모든 학문 분야를 9개 역으로 구분하고 주제에 

넣기 불분명한 것을 총류로 하여 1876에 십진분류법을 

고안하 는데 그 이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u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라는 서명으로 발행되었다. 듀이

는 주류인 철학의 세부주제인 강(綱)을 개하면서 주제

구분, 시 구분, 지역구분의 세 기 을 사용하 고, 120

은 공기호(空記號)로 남겨두었다. 에서 제시된 100 

philosophy의 세부 역은 다음과 같다.

110 Metaphysics 

120 

130 Anthropology

140 Schools of Psychology

150 Mental Faculties

160 Logic

170 Ethics

180 Ancient Philosophies

190 Modern Philosophies

DDC는 개정을 거듭하여 재 22 까지 개정되었다. 

그  철학분야의 항목들은 제20 (1989)에서 확정되었다. 

제21 (1996)에서는 133.5 성술(astrology)을 일부 확

장 개하고 있을 뿐이다. 제20 (1989)에서는 우선 100

의 역이 철학에서 철학, 유사심리학과 심령론, 심리학

(philosophy,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psychology)

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의 단독체계를 무 뜨리고 주류항

목에 학문을 병치시키는 상으로 확 되었다. 110 형이상

학(Metaphysics)은 명칭의 변경이 없이 그 로 유지되었

다.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론(Epistemology, causation, 

humankind)은 에서 공기호(空記號)로 두었다가 2

에서 Other Metaphysics Topics으로, 제16 에서 Other 

Metaphysical theories, 제17 -18 에서 Knowledge, 

cause, purpose, man으로 사용되었다. 제19 에서 비로

소 인식론의 개념이 주요 역으로 자리잡으면서 Episte- 

mology, causation, humankind로 변화되었고 20 에서 

그 로 사용되었다. 130 과학 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

(Paranormal phenomena)은 에서는 Anthropology

고, 2 에서 Mind and Body로 변화되었다가 제3 부

터 제13 까지 Anthropology 다. 제15 에는 Fields of 

Psychology로, 제16 -제17 에는 Psuedopsychology로, 

제18 에는 Parapsychology로, 19 에서는 Paranormal 

phenomena로 변화되어 20 에서도 그 로 사용되었다. 

140 특수철학학 (Specific philosophical schools)는 1

에서는 심리학 (Schools of Psychology) 는데 2 에

서 Philosophical Systems으로 바 었고 20 에 와서 특

수철학학 로 자리잡은 것이다. 150 심리학(Psychology)

은 1 에서 인간정신의 지 산출(Mental Faculties)이

었는데 철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장서의 증가로, 주류의 

개념에 심리학을 병치시키는 동시에 150에 심리학의 

주제를 배정하게 된 것이다. 170의 윤리학Ethics(Moral 

philosophy)은 실천 인 성격의 응용윤리학 심으로 

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옥화 2005, 68). 180 고 , 

세, 동양철학(Ancient, Medieval, Oriental philosophy)

에서는 181에 배정된 동양철학의 개념이 국 주이

던 것인 Far East and South Asia로 개념이 확 되었다. 

그  국이 181.11인데 우리나라는 그 아래인 181.119에 

넣었는데 이에 한 차 인 개선이 필요하다. 제20  

제시된 100 philosophy,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psychology의 세부 역은 다음과 같다.

110 Metaphysics 

120 Epistemology, causation, humankind 

130 Paranormal phenomena

140 Specific philosophical schools

150 Psychology

160 Logic

170 Ethics(Moral philosophy)

180 Ancient, Medieval, Oriental philosophy

190 Modernwestern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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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KDC 제1 -제4 에서의 철학분야 
항목의 변화

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헌분류에 있어 항목의 변화는 

분류표가 갖는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학

문의 발 과 장서량의 증가와 한 련이 있다. KDC 

제5 의 철학의 구성을 이해하려면 그 제요건으로 KDC

제1 부터 제4 까지의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요하다. KDC 제1 은 한국도서 회에서 1963년에 

구성된 분류분과 원회의 편찬과정을 거쳐 1964년에 발

행되었다. KDC 제1  편찬에서 철학분류 항목은 DDC

의 분류체계를 참고하고 동양컬 션을 한 항목의 

개를 해 통 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과 일본십

진분류법(NDC) 등을 참고하여 개하 는데 100 철학

의세부 역은 다음과 같다. 

110 形而上學 Metaphysics

120 

130 哲學의 體系 Systems of philosophy

140 經學 Chinese classics

150 아시아(東洋)哲學, 思想 Asian philosophy 

and thought 

160 西洋哲學 Western philosophy

170 論理學 Logic

180 心理學 Psychology

190 倫理學 Ethics

곧이어 1966년에 KDC 제2 이, 1980년에 KDC 제3

이, 1996년에 KDC 제4 이 발행되었는데, 철학분야의 

강(綱)의 변화는 없었고, 목(目)이하의 개에만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

기 해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00 철학’ 분류의 변

화를 강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100 철학

100 철학에서는 KDC 제1 부터 제4 까지 주로 용어

의 변경이 있었다. ‘101 방법론  철학의 효용’(1 -3

)이 ‘101 이론  철학의 효용’으로 변경되었다. ‘102 

편람, 종람, 핸드북’(1 -2 )이 ‘잡(편람, 서지, 제표, 인

명록)’(3 )으로 변경되었고 4 에 와서는 ‘102 잡 ’로 

변경되었다. ‘103 사 , 사 ’(1 -3 )이 ‘103 사 , 사

, 용어사 ’(4 )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 ‘105 정기간

행물’(1 -2 )은 3 에 와서 축차간행물로 4 에 와서 

연속간행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106 학회, 단체, 기 , 

회의’(1 -3 )는 ‘106 학회, 단체, 회, 기 , 회의’로 바

었으며, ‘107 연구  지도’(1 -2 )는 3 에서 ‘연구

법  지도법’으로 4 에 와서는 ‘지도법, 연구법  교육, 

교육자료’로 변경되었다. ‘108 집, 총서, 강좌’(1 -3 )

은 ‘108 총서, 집, 선집’(4 )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내

용을 정리하여 <표 1>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 110 형이상학

110 형이상학은 용어변경 이외에도 세부항목의 신설 

등이 이루어졌다. ‘112 존재론’은 4 부터 ‘112.1 실존, 본

질, 실체, 우유성’, ‘112.2 보편성’, ‘112.3 공, 무’, ‘112.4 유

한과 무한’이 세부항목으로 신설되었다. ‘113 우주론’(1

-3 )이 ‘우주론  자연철학’으로 변경되었고, ‘113.3 시

공 상 성이론’(1 )이 ‘시공간 상 성이론’(2 -4 )으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01 방법론  철학의 효용 101 방법론  철학의 효용 101 방법론  철학의 효용 101 이론  철학의 효용 용어변경

102 편람, 종람, 핸드북 102 편람, 종람, 핸드북 102 잡(편람, 서지, 제표, 인명록) 102 잡 용어변경

103 사 , 사 103 사 , 사 103 사 , 사 103 사 , 사 , 용어사 용어변경

104 논문집, 강연집 104 논문집, 강연집 104 논문집, 강연집 104 강연집, 수필집 용어변경

105 정기간행물 105 정기간행물 105 축차간행물 105 연속간행물 용어변경

106 학회, 단체, 기 , 회의 106 학회, 단체, 기 , 회의 106 학회, 단체, 기 , 회의 106 학회, 단체, 회, 기 , 회의 용어변경

107 연구  지도 107 연구  지도 107 연구법  지도법 107
지도법, 연구법  교육, 

교육자료
용어변경

108 집, 총서, 강좌 108 집, 총서, 강좌 108 집, 총서, 강좌 108 총서, 집, 선집 용어변경

<표 1>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00 철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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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되었다. ‘113.8 구조’가 4 부터 신설되었다. ‘114 

인간학’(1 -3 )이 ‘철학  인간학’(4 )으로 용어의 변

경이 있었고, ‘115 인식론’에서 4 부터 ‘115.2 지식의 가

능성  한계성’, ‘152.3 지식의 기원, 원천, 수단’, ‘152.4 

지식의 구조’, ‘115.63 확실성과 개연성’, ‘115.64 입증  

기 ’, ‘115.68 의미, 해석, 해석학’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한 ‘117.5 인과론’(1 -3 )이 ‘119 인과론’으로 분류기

호가 이동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표 2>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3.3 130 철학의 체계

130 철학의 체계에서는 용어의 변경이 심을 이루었

다. ‘131 념론  계된 철학’(1 -2 )이 ‘ 념론  

연 철학’(3 -4 )으로 변경되었고, ‘131.4 월론’(1

-3 )이 ‘ 월론, 월주의’(4 )로 변경되었다. 이를 표

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4 140 경학

140 경학은 분류기호 이동과 용어변경이 이루어졌다. 

‘140.19 경학사’(1 -3 )가 ‘140.109’(4 )로 분류기호

가 이동하 고, ‘140.4 논문집, 강연집’(1 -3 )이 ‘강연

집, 수필집’(4 )으로 변경되었으며, ‘140.8 집, 총서, 

강좌’(1 -3 )가 ‘총서, 집, 선집’으로 변경되었다. 변

화된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3.5 150 동양철학 사상

150 동양철학 사상은 항목의 신설과 용어변경이 있었

다. ‘150.5 철학, 사상’과 ‘150.6 동학사상’이 4 부터 

신설되었으며, ‘151.5 이조시 ’(1 -2 )가 ‘조선시 ’로 

용어 변경하 다. ‘150.53 퇴계 (동인 , 남학 )’(1

-3 )가 ‘퇴계학 (동인 , 남학 )’(4 )으로, ‘150.34 

율곡 (서인 , 기호학 )’(1 -3 )가 ‘율곡학 (서인 , 

기호학 )’(4 )로 변경되었다. ‘158.7 터어키 철학, 사상’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12 .1 실존, 본질, 실체, 우유성 신설

.2 보편성 신설

.3 공, 무 신설

.4 유한과 무한 신설

113 우주론 113 우주론 113 우주론 113 우주론  자연철학 용어변경

.3 시공 상 성이론 .3 시공간 상 성이론 .3 시공간 상 성이론 .3 시공간 상 성이론 용어변경

.8 구조 신설

114 인간학 114 인간학 114 인간학 114 철학  인간학 용어변경

115 .2 지식의 가능성  한계성 신설

.3 지식의 기원, 원천, 수단 신설

.4 지식의 구조 신설

.6 신념, 믿음 .6 신념, 믿음 .6 신념, 믿음 .6 신념, 믿음

.63 확실성  개연성 신설

.64 입증  기 신설

.68 의미, 해석, 해석학 신설

117 목 론 117 목 론 117 목 론 117 목 론

.5 인과론 .5 인과론 .5 인과론 분류기호 이동

119 인과론

<표 2>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10 형이상학의 변화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31 념론  계된 철학 131 념론  계된 철학 131 념론  연 철학 131 념론  연 철학 용어변경

.4 월론 .4 월론 .4 월론 .4 월론, 월주의 용어변경

<표 3>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30 철학의 체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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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40 .19 경학사 140 .19 경학사 140 .19 경학사 140 .109 경학사 분류기호 이동

.4 논문집, 강연집 .4 논문집, 강연집 .4 논문집, 강연집 .4 강연집, 수필집 용어변경

.8 집, 총서, 강좌 .8 집, 총서, 강좌 .8 집, 총서, 강좌 .8 총서, 집, 선집 용어변경

<표 4>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40 경학의 변화 

(1 -3 )이 ‘터키 철학, 사상’으로, ‘159 아라 제국 철학, 

사상’(1 -2 )이 3 부터 ‘아랍제국 철학, 사상’으로 변

경되었고, ‘159.1 이라크 철학, 사상’(1 -3 )이 4 부터 

‘이라크,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칼데아 철학 사상’으로 변

경되었다. 이들 내용을 정리하여 <표 5>로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3.6 160 서양철학

160 서양철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용어 변경이 이루

어졌다. 이는 시 에 따른 맞춤법이 변경됨에 따라 변화

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상은 부분 서양 철학자

의 이름에서 나타났다. 변경된 양이 많아 표 인 것 

몇 개만을 살펴보면, ‘160.214 헤라클리토스’(1 -3 )가 

‘헤라클 이토스’(4 )로 ‘160.251 사이 루스의 제논’(1

)이 ‘사이 러스의 제논’(2 -4 )으로, ‘164.38 스캇

치학 ’(1 -2 )가 ‘스코티쉬학 ’(3 )에서 ‘스코틀란

드학 ’(4 )로 변경된 것 등이다. 그 밖에 신설된 항목

은 ‘160.216 루키포스’, ‘160.217 데모크리토스’가 2 부터 

신설되었고, ‘160.8 서양철학’이 4 부터 신설되었으

며, ‘160.32 스콜라철학’이 2 부터 세분 개되어 ‘160.322 

기의 스콜라철학’, ‘160.323 살틀 ’, ‘160.324 신비주의, 

범신론’, ‘160.325 설교집성가’, ‘160.326 아라비아철학’, 

‘160.327 유 철학’, ‘160.328 13세기-14세기반의 스콜라

철학’, ‘160.329 말기의 스콜라철학(14세기-15세기반)’이 

신설되었다. 변화된 내용을 <표 6>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50 아시아 철학, 사상 150 아시아 철학, 사상 150 아시아 철학, 사상 150 아시아 철학, 사상

.5 철학, 사상 신설

151 .5 이조시 151 .5 이조시 151 .5 조선시 151 .5 조선시 용어변경

.53 퇴계
(동인 , 남학 )

.53 퇴계
(동인 , 남학 )

.53 퇴계
(동인 , 남학 )

.53 퇴계학
(동인 , 남학 )

용어변경

.54 율곡
(서인 , 기호학 )

.54 율곡
(서인 , 기호학 )

.54 율곡
(서인 , 기호학 )

.54 율곡학
(서인 , 기호학 )

용어변경

.6 동학사상 신설

158 .7 터어키 철학, 사상 158 .7 터어키 철학, 사상 158 .7 터어키 철학, 사상 158 .7 터어키 철학, 사상 용어변경

159 아라 제국 철학 사상 159 아라 제국 철학 사상 159 아랍제국 철학 사상 159 아랍제국 철학 사상 용어변경

.1 이라크 철학, 사상 .1 이라크 철학, 사상 .1 이라크 철학, 사상
.1 이라크, 앗시리아, 바빌로

니아, 칼데아 철학, 사상
용어변경

<표 5>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50 아시아 철학, 사상의 변화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60
.21 소크라테스 이  

그리이스철학
160

.21 소크라테스 이  

그리이스철학
160

.21 소크라테스 이  

그리이스철학
160

.21 소크라테스 이  

그리스철학
용어변경

.211 이오니아학 , 

로스학

.211 이오니아학 , 

로스학

.211 이오니아학 , 

토스학

.211 이오니아학 , 

투스학
용어변경

.214 헤라클리토스 .214 헤라클리토스 .214 헤라클리토스 .214 헤라클 이토스 용어변경

.216 루키포스 .216 루키포스 .216 루키포스 신설

<표 6>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60 서양철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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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217 데모크리토스 .217 데모크리토스 .217 데모크리토스 신설

.251 사이 루스의 제논 .251 사이 러스의 제논 .251 사이 러스의 제논 .251 사이 러스의 제논 용어변경

.258 마르쿠스 아우 리우스 .258 마르쿠스 아우 리우스 .258 안토니우스 .258 안토니우스 용어변경

.32 스콜라철학 .32 스콜라철학 .32 스콜라철학 .32 스콜라철학

.322 기의 스콜라철학 .322 기의 스콜라철학 .322 기의 스콜라철학 신설

.323 살틀 .323 살틀 .323 살틀학
신설  

용어변경

.324 신비주의, 범신론 .324 신비주의, 범신론 .324 신비주의, 범신론 신설

.325 설교집성가 .325 설교집성가 .325 설교집성가 신설

.326 아라비아철학 .326 아라비아철학 .326 아라비아철학 신설

.327 유 철학 .327 유 철학 .327 유태철학
신설  

용어변경

.328 13세기 - 14세기반의 

스콜라철학

.328 13세기 - 14세기반의 

스콜라철학

.328 13세기 - 14세기반의 

스콜라철학
신설

.329 말기의 스콜라철학 

(14세기-15세기반)

.329 말기의 스콜라철학 

(14세기-15세기반)

.329 말기의 스콜라철학 

(14세기-15세기반)
신설

.8 서양철학 신설

162 아메리카철학 162 아메리카철학 162 아메리카철학 162 미국철학 용어변경

.43 피어스 .43 피어스 .43 피어스 .43 퍼스 용어변경

163 .7 덴마아크철학 163 .7 덴마아크철학 163 .7 덴마아크철학 163 .7 덴마크철학 용어변경

164 .12 베이콘 164 .12 베이콘 164 .12 베이컨 164 .12 베이컨 용어변경

.14 리지 

라토니스트

.14 리지 

라토니스트

.14 임 리지 

라토니스트

.14 임 리지 

라토니스트
용어변경

.16 뉴우톤 .16 뉴우톤 .16 뉴우턴 .16 뉴턴 용어변경

.22 버어클리 .22 버어클리 .22 버어클리 .22 버클리 용어변경

.38 스캇치학 .38 스캇치학 .38 스코티쉬학 .38 스코틀란드학 용어변경

.53 알 잔더 .53 알 잔더 .53 알 산더 .53 알 산더 용어변경

.56 럿셀 .56 럿셀 .56 러셀 .56 러셀 용어변경

.57 무우어 .57 무우어 .57 무우어 .57 무어 용어변경

165
.1 독일계몽철학 

(17세기-18세기)
165

.1 독일계몽기철학 

(17세기-18세기)
165

.1 독일계몽기철학 

(17세기-18세기)
165

.1 독일계몽기철학 

(17세기-18세기)
용어변경

.11 라이 니츠 .11 라이 니츠 .11 라이 니쯔 .11 라이 니츠 용어변경

.2 칸트  동시
.2 칸트  동시 철학, 

칸트

.2 칸트  동시 철학, 

칸트

.2 칸트  동시 철학, 

칸트
용어변경

.33 쉘링 .33 쉘링 .33 셸링 .33 셀링 용어변경

.35 쉴라이에르마헤르 .35 쉴라이에르마헤르 .35 쉴라이에르마하 .35 쉴라이에르마하 용어변경

.4 헤에겔 .4 헤에겔 .4 헤에겔엘 .4 헤겔 용어변경

.45 헤에겔 이후의 철학자
.45 헤에겔 이후 19세기의 

철학자

.45 헤에겔 이후 19세기의 

철학자

.45 헤겔 이후 19세기의 

철학자
용어변경

.47 쇼펜하우에르 .47 쇼펜하우에르 .47 쇼펜하우에르 .47 쇼펜하우어 용어변경

.5 헤에겔학 .5 헤에겔학 .5 헤에겔학 .5 헤겔학 용어변경

.51 헤에겔우 .51 헤에겔우 .51 헤에겔우 .51 헤겔우 용어변경

.53 헤에겔 앙 .53 헤에겔 앙 .53 헤에겔 앙 .53 헤겔 도 용어변경

.55 헤에겔좌 .55 헤에겔좌 .55 헤에겔좌 .55 헤겔좌 용어변경

.62 페크네르 .62 페크네르 .62 페크네르 .62 페히 용어변경

.7 신칸트학   동시 .7 신칸트학   철학 .7 신칸트학   철학 .7 신칸트학   철학 용어변경

.71 랑 .71 랑 .71 랑 .71 랑게 용어변경

.72 리이 만 .72 리이 만 .72 리이 만 .72 리 만 용어변경

.75 서남학 .75 서남독일학 .75 서남독일학 .75 서남독일학 용어변경

.82 후세를 .82 후세를 .82 후세를 .82 후설 용어변경

.83 쉘 르 .83 쉘 르 .83 쉘 르 .83 셸러 용어변경

.84 하이덱게르 .84 하이덱게르 .84 하이데거 .84 하이데거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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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70 논리학

170 논리학은 분류기호의 이동만이 나타났으며, 분류

기호의 변경은 ‘170.1 방법론’(1 -2 )이 ‘170.11’(3 )

에서 ‘170.73’(4 )으로 변경되었다. 변화된 내용을 정 

리하면 <표 7>과 같다. 

3.8 180 심리학

180 심리학은 분류기호의 이동, 용어변경, 항목의 삭

제  항목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180.01 이론’은 3 에 

신설되었고 4 에서는 ‘180.1’로 분류기호가 이동되었다. 

‘180.72 실험심리학’(1 -3 )은 ‘180.733 실험심리학’(4 )

으로, ‘185.59 응용정신분석학 일반’(1 -3 )이 ‘185.58’(4

)로 이동하 다. ‘184.3 몽유병’(1 )은 ‘181.384 몽유

병’(2 -4 )으로 이동하 다. 용어의 변경은 ‘180.3 인식 

 사고’(1 -3 )이 ‘인식  사고(인지심리학)’(4 )으

로’, ‘181.383 꿈, 수면’(1 )이 ‘꿈, 수면, 잠고 ’(2 )에

서 ‘꿈, 수면, 잠꼬 ’(3 -4 )으로 변경되었다. 한 

‘181.93 응성’(1 -2 )이 ‘ 응성, 동조성’(3 -4 )으

로, ‘182.1 인성심리’(1 -3 )가 ‘개성심리’(4 )로 변경

되었고, ‘185 생리  심리학’(1 -3 )이 ‘생리심리학’(4

)으로, ‘186.2 용’(1 )이 ‘ 용  부 용’(2 -4 )

으로, ‘187.3 언’(1 )이 ‘ 언, 천리안(투시), 투청’(2

)에서 ‘ 언, 천리안(투시), 지, 투청’(3 )에서 ‘ 언, 

천리안(투시), 지, 투청, 능력’(4 )으로 변경되는 것 

등이 나타난다. 한 ‘181.42 기억과정’이 4 부터 삭제되

었다. 항목의 신설은 4 에 ‘187.5 단’과 ‘188.8 성법’이 

신설되었다. ‘ 성법’은 4 에 와서 ‘ 성법(술)’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변화된 부분을 종합하면 <표 8>과 같다.

KDC 1 KDC 2 KDC 3 KDC 4 비 고

170  .1 방법론 170  .1 방법론 170  .11 방법론 170  .73 연구방법론 분류기호 이동

<표 7>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70 논리학의 변화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66 블란서, 네덜란드철학 166 랑스, 네덜란드철학 166 랑스, 네덜란드철학 166 랑스, 네덜란드철학 용어변경

.15 말 랑스 .15 말 랑스 .15 말 랑스 .15 말 랑슈 용어변경

.6 콩디악 .6 콩디악 .6 콩디악 .6 콩디야크 용어변경

.66 멘 드 바랑 .66 멘 드 바랑 .66 멘 드 바랑 .66 멘 드 비랑 용어변경

.68 쿠장 .68 쿠장 .68 쿠장 .68 쿠쟁 용어변경

.81 베르크송 .81 베르크송 .81 베르그송 .81 베르그송 용어변경

.84 마리탕 .84 마리탕 .84 마리탕 .84 마리탱 용어변경

.3 로스미니 .3 로스미니 .3 로스미니 .3 로스미니 세르바티 용어변경

.7 크로오체 .7 크로오체 .7 크로오체 .7 크로체 용어변경

169 .9 기타 철학 169 .9 기타 철학 169 .9 기타 철학 169 .9 기타 서양제국철학 용어변경

KDC 1 KDC 2 KDC 3 KDC 4 비 고

180 180 180 .01 이론 180 .1 이론 신설  분류기호 이동

.72 실험심리학 .72 실험심리학 .72 실험심리학 .733 실험심리학 분류기호 이동

181 .3 인식  사고 181 .3 인식  사고 181 .3 인식  사고 181
.3 인식  사고 

(인지심리학)
용어변경

.383 꿈, 수면 .383 꿈, 수면, 잠고 .383 꿈, 수면, 잠꼬 .383 꿈, 수면, 잠꼬 용어변경

.384 몽유병 .384 몽유병 .384 몽유병 분류기호 이동

.42 기억과정 .42 기억과정 .42 기억과정 삭제

.93 응성 .93 응성 .93 응성, 동조성 .93 응성, 동조성 용어변경

182 .1 인성심리 182 .1 인성심리 182 .1 인성심리 182 .1 개성심리 용어변경

<표 8>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80 심리학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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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0 윤리학, 도덕철학의 변화

190 윤리학, 도덕철학은 용어의 변경, 분류기호의 이동, 

항목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분류기호의 이동은 ‘190.11 방

법론’(1 -3 )이 ‘190.73 연구방법론’(4 )으로, ‘190.19 

윤리학사, 윤리사상사’(1 -3 )이 ‘190.109’로 변경되었

다. 항목의 신설은 ‘192.8 형제, 자매’, ‘193.81 쟁, 평화’, 

‘194.8 화, 잡담’, ‘198 소비윤리’가 4 에 와서 신설되

었다. 용어의 변경은 ‘193.2 이도’(1 -3 )가 ‘이도, 청

백리’(4 )로 ‘194.2 사교’(1 -3 )가 ‘사교, 처세술’(4

)로 ‘199.2 미담, 사 , 덕행록’(1 -2 )이 ‘미담, 덕행

록’ (3 -4 )으로 변경되었다. 변화된 부분을 <표 9>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KDC 제5  철학분류의 구성과 
개정부분

KDC 제5 의 철학류는 철학 각론(110-130), 각국 철

학(140-160)  련 학문(170-190)으로 3 별하여 구

성되어 있다.

KDC 제4 , 제5 에서의 100 철학의 강부분표를 DDC 

제21 과 비해 보면 <표 10>과 같다.

다음의 제시된 <표 10>의 내용을 비교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KDC제4 과 제5 의 140-190은 KDC(P), NDC 

120-150의 순서를 따랐으나 양자와는 달리 경학을 

동양철학에서 빼내어 동양철학(150)의 상 의 독립

KDC 1 KDC 2 KDC 3 KDC 4 비고

190 윤리학 190 윤리학 190 윤리학 190 윤리학, 도덕철학 용어변경

.11 방법론 .11 방법론 .11 방법론 분류기호 이동

.19 윤리학사, 

윤리사상사

.19 윤리학사, 

윤리사상사

.19 윤리학사, 

윤리사상사

.109 윤리학사, 

윤리사상사
분류기호 이동

.73 연구방법론 분류기호 이동

192 192 192 192 .8 형제, 자매 신설

193 .2 이도 193 .2 이도 193 .2 이도 193 .2 이도, 청백리 용어변경

.81 쟁, 평화 신설

194 194 194 194 .2 사교, 처세술 신설

.8 화, 잡담 신설

198 198 198 198 소비윤리 신설

199 .2 미담, 사 , 덕행록 199 .2 미담, 사 , 덕행록 199 .2 미담, 덕행록 199 .2 미담, 덕행록 용어변경

<표 9> KDC 제1 부터 제4 까지 190 윤리학, 도덕철학의 변화 

KDC 1 KDC 2 KDC 3 KDC 4 비 고

184 .3 몽유병 184 184 184 분류기호 이동

185 생리  심리학 185 생리  심리학 185 생리  심리학 185 생리심리학 용어변경

.32 정신 생향상요인 .32 정신 생증진요인 .32 정신 생증진요인 .32 정신 생증진요인 용어변경

.59 응용정신분석학 

일반

.59 응용정신분석학 

일반

.59 응용정신분석학 

일반

.58 응용정신분석학 

일반
분류기호 이동

186 .2 용 186 .2 용  부 응 186 .2 용  부 응 186 .2 용  부 응 용어변경

187 심령연구 187 심령연구  비학 187 심령연구  비학 187
심령연구  비학, 

심리학
용어변경

.3 언
.3 언, 천리안(투시), 

투청

.3 언, 천리안(투시), 

지, 투청

.3 언, 천리안(투시), 

지, 투청, 능력
용어변경

.4 유령, 요괴 .4 유령, 요괴 .4 귀신론 .4 귀신론 용어변경

.41 유령, 요괴 .41 유령, 요괴, 환 신설  용어변경

.42 무당, 강신술 신설

.5 단 신설

188 .1 인상학 188 .1 인상( 상)학 188 .1 인상( 상)학 188 .1 인상( 상)학 용어변경

.8 성법 .8 성법 .8 성법(술) 신설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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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제4 KDC 제5 DDC 제21

110 형이상학 110 형이상학 110 Metaphysics

120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120 Epistemology, causation, humankind

130 철학의 체계 130 철학의 체계 130 Paranormal phenomena

140 경 학 140 경 학 140 Specific philosophical school and viewpoints

150 아시아(동양)철학, 사상 150 동양철학, 사상 150 Psychology

160 서양철학 160 서양철학 160 Logic

170 논리학 170 논리학 170 Ethics(Moral philosophy)

180 심리학 180 심리학 180 Ancient, medieval, Oriental philosophy

190 윤리학, 도덕철학 190 윤리학, 도덕철학 190 Modern western and other non-Oriental philosophy

<표 10> KDC 제4 , 제5   DDC 제21  강구분표의 비교

강(140)에 설치하고 있고, DDC의 강 배열의 결 이

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간에 낀 심리학(130, 

150) 논리학(160) 윤리학(170)을 KDC에서는 철학

류의 최종 3개강(170, 180, 190)에 설치했고, 그런 

결과 DDC에서 일반심리학(150) 논리학(160) 윤리

학(170)의 3개강이 떨어져 불편하던 것을 KDC에

서는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2) KDC 제4 은 철학의 주요 역인 인식론을 형이상

학의 역에 넣어 분류하 고, 120을 공기호(空記

號)로 남겨두고 배정하지 않았다.

3) KDC 제5 은 형이상학에 포함되어 있던 인식론을 

120으로 재배치하면서 110과 120의 체 인 수정

이 이루어졌고, 아시아 철학이 동양철학으로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 장서의 증가로 분류항목의 세

부 개가 필요한 양성심리(182.8), 발달심리(183), 

성법(술)(188.8), 응용심리학(189), 직업윤리일

반(195), 도덕훈, 교훈(199)를 상세히 개하 다. 

한 ‘북한철학’이나 ‘서양 성술’ 등과 같이 장서

수가 증가한 분야의 항목이나 필요한 항목들이 신

설되었다.

5. 철학분류 개정부분의 세부 역

KDC 5 의 100 철학 부분에서는 가장 을 두어 

정리한 부분은 ‘110 형이상학’과 ‘120 인식론’, ‘140 경학’, 

‘151 한국철학’, ‘170 논리학’, ‘180 심리학’, ‘190 윤리학, 

도덕철학’으로 나  수 있다. 이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5.1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수정 개 

KDC 제4 에서는 인식론(115)을 형이상학(110)의 하

 항목으로 배정하 으나, DDC 제 21 에서는 인식론, 

인과론, 인간(120)을 형이상학(110)과 동  항목으로 배

정하고 있다. NDC 신정9 도 인식론(115)과 형이상학. 

존재론(111)을 철학각론(110) 아래에서 동  항목으로 설

정하고 있다. 이에 KDC 제5 에서는 인식론을 형이상학 

하  항목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항목으로 배정

하도록 하 다. KDC 제4 의 형이상학(110)의 항목 구성

은 DDC 제21 의 형이상학(110)과 인식론, 인과론, 인간

론(120)의 2개의 강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각 개의 

항목으로 나 어서 개하는 것이 타당한데, 인식론(115)

을 공기호(空記號)인 120을 사용하여 따로 독립하여 

개하도록 하 다. 그 개내용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5.2 경학 류 하 항목의 확장 개

KDC는 기에 한국학 분야의 주제를 개할 때 ꡔ사고

서총목(四庫全書總目)ꡕ의 항목을 기 으로 하여 개

하 다. ꡔ사고 서총목(四庫全書總目)ꡕ에서 류는 다

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DC 제4 에서는 이 

에서 주례(周禮), 의례( 禮)는 항목으로 배정하고 있

는데 삼례총의(三禮總義), 통례(通禮), 잡례(雜禮)는 항

목으로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국도서분류법 개정 

8 은 이  삼례총의, 통례를 개하고 있고, 국도서

분류법 제4 에서도 세 항목  통례를 개하고 있다. 이

를 KDC와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이를 참고하여 KDC에서도 류에서 락되고 개되

지 않은 3개의 항목을 ‘144 류’ 아래에서 공기호를 사용

하여 신설하 다. 이를 개하면 아래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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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제4 DDC 제21 KDC 제5

110 형이상학 110 Metaphysics 110 형이상학

 111 방법론 111 Ontology 111 방법론

 112.7 미 113 Cosmology(Philosophy of nature)
112.7 미

술 미학은 601에 확장 개한다.

 113 우주론  자연철학 114 Space 113 우주론  자연철학

  .1 공간 115 Time 114 공간 [前 113.1]

  .2 시간과 지속 116 Change 115 시간 

  .3 시공간 상 성이론 117 Structure     .1 시간과 지속 [前 113.2]

  .4 힘과 에 지 118 Force and energy     .2 시공간 상 성이론 [前 113.3]

  .5 운동과 변화 119 Number and quantity 116 운동과 변화 [前 113.5]

  .6 물질  117 구조 [前 113.8]

  .7 질량  118 힘과 에 지 [前 113.4]

  .8 구조  119 물질과 질량 [前 113.6-.7]

 114 철학  인간학      .1 물질 [前 113.6]

 115 인식론      .2 질량 [前 113.7]

 116 자유  필연  

 117 목 론  

 118 가치론  

 119 인과론  

120  120 Epistemology, causation, humankind 120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121 Epistemology(Theory of knowledge) 121 인식론 [前 115]

  122 Causation 122 인과론 [前 119]

  123 Determinism and indeterminism 123 자유  필연 [前 116]

  124 Teleology 124 목 론 [前 117]

  126  The self 125 가치론 [前 118]

  127 The unconscious and the subconscious 126 철학  인간학 [前 114]

  128 Humankind  

  129 Origin and destiny of individual souls  

<표 11> 형이상학  인식론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KDC 제4
국도서 분류법 
개정 8

국도서분류법 
제4

144 류 K 역사, 지리 0 총류

.1 주례 K89 풍속습 090 경학통론

.2 의례 K892.9 고 제 094

.3 기 K892.96 통례 .1 주례

.4 례 .2 의례

.9 .3 기

.4 례기

.6 삼례총의

.7 통례

.9 

    <표 12> 류항목의 KDC 제4 , 국도서 분류법, 

국도서분류법의 비교

       

KDC 제4  KDC 제5  

144 류

 .1 주례

 .2 의례

 .3 기

 .4 례

 .9 

144 류

 .1 주례

 .2 의례

 .3 기

 .4 례

 .5 통례

 .6 삼례통의

 .7 잡례

 .9 

      <표 13> 류항목의 KDC 제4 과 

KDC 제5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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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동양철학(150)의 하  항목에 북한철학(151.9) 

신설

동양철학(150)의 하  항목에 북한철학을 151.9에 신

설하여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도서 이 자료를 분

류할 수 있도록 하 다. 

5.4 논리학(170)의 하 항목에 삼단논법(176)의 신설 

 용어추가

KDC 제4 의 논리학은 DDC 제21 의 논리학과 그 

항목의 거의 일치하는데, 항목에서 빠져있던 삼단논법을 

KDC 제5 의 176에 추가하 다. KDC 제4 의 177 가

정은 KDC 제5 에서 가설과 가정으로 바꾸었다. 이를 

비교하여 <표 14>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5.5 심리학 각 항목의 신설, 확장  세부 개

5.5.1 심리학(180) 각론(181)의 하  항목에 공감각

(181.29) 신설

심리학(180) 각론(181)의 하  항목에 181.29 공감각

을 신설하 다. 이는 DDC제21 과 NDC 신정9 에는 

공감각 항목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한 것이다.

5.5.2 182.2 양성심리의 세부 개

차이심리학(182)에서 양성심리(182.2)를 DDC 제21

에 근거하여 세부 개하 다. DDC 제21 에서 발달심

리학으로 개되어 있는 항목들이 KDC에서는 차이심리

학과 발달심리학으로 나 어서 개되고 있다. 양성심리

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이 하나의 분류 기호에서 

분류되고 있어 세부 개하 다. 이를 <표 15>로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5.5.3 발달심리학(183)의 세부 개

KDC 제4 에서는 발달심리학이 유아, 아동, 청년, 장

년, 노년으로 단순하게 개되고 있는데, 이의 세부 개

가 필요하여 DDC 제21 을 근거로 하여 성별  연령별

로 상세하게 개하 다. 이를 다음의 <표 16>으로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KDC 4  DDC 21 KDC 5  

170 논리학

171 연역법

172 귀납법

173 변증법 논리학

174 기호, 수리논리학

175 오류

176

177 가정

178 유추

179 논증, 설득

160 Logic

161 Induction

162 Deduction

163

164

165 Fallacies and sources of error

166 Syllogisms

167 Hypotheses

168 Argument and persuasion

169 Analogy

170 논리학

171 연역법

172 귀납법

173 변증법 논리학

174 기호, 수리논리학

175 오류

176 삼단논법

177 가설, 가정

178 유추

179 논증, 설득

<표 14> 논리학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KDC 제4  DDC 제21 KDC 제5  

182 차이심리학

 .1 개성심리

 .2 양성심리

 성의 심리학을 포함한다.

 

 

 

 

 

 

155 Differenti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2 Individual psychology

 .3 Sex psychology and psychology of the sex

 .31 Erogeneity and libido

 .32 Sex and Personality

 .33 Sex differences

 .332 Masculinity

 .333 Femininity

 .334 Bisexuality

 .34 Sexual relations

182 차이심리학

 .1 개성심리

 .2 양성심리

 .21 성욕, 리비도

 .22 성과 인격

 .23 성  차이

 .232 남성

 .233 여성

 .234 양성

 .24 성 계

<표 15> 양성심리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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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제4  DDC 제21 KDC 제5

183 발달심리학

 .1 유아심리

 .2 아동심리

 .3 청년심리

 .6 장년심리

 .7 노년심리

155 Differenti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4 Chid psychology

 .41 General topics

 .42 Children in specific age groups

 .422 Infants

 .423 Children three to five

 .424 Children six to eleven

 .43 Children by sex

 .432 Boys

 .433 Girls

 .44 Children by status, type, relationships

 .442 The only child

 .443 Siblings

 .444 Brothers and sisters of same birth

 .445 Adopted and foster children

 .446 Institutionalized chidren

 .45 Exceptional children

 .5 Psychology of young people twelve to twenty

 .6 Psychology of adults

 .63 Adult by sex

 .632 Men

 .633 Women

 .64 Adults by status, type, relationships

 .642 Single status

 .643 Divorced status

 .644 Widowed status

 .645 Married status

 .646 Parents

 .65 Young adults

 .66 Person in middle adulthood

 .67 Person in late adulthood

183 발달심리학

 .2 아동심리

 .21 일반주제

 .22 연령별 아동심리

 .222 유아

 .223 3-5세

 .224 6-11세

 .23 성별 아동심리

 .232 남아

 .233 여아

 .24 유형별 아동심리

 .242 독자

 .243 일란성 둥이

 .244 이란성 둥이

 .245 입양아

 .246 보육원아

 .25 기타 아동(특수아동포함)

 .3 청년심리

 .6 성인심리

 .63 성별 성인심리

 .632 남자

 .633 여자

 .64 유형별 성인심리

 .642 독신

 .643 이혼

 .644 사별

 .645 결혼

 .646 부모

 .7 노인심리

<표 16> 발달심리학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5.5.4 상법, 운명 단(188)의 확장 개 

KDC 제4 의 개에서 ‘188 상법, 운명 단’은 NDC

를 기반으로 개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 련 항목들이 

반 되어 있지 않았다. 188.4 지상, 가상, 묘상, 방 , 인

상을 188.4 방 : 지상, 가상, 묘상, 인상으로 수정하

다. KDC 제4 과 NDC 신정 9 을 비교하고 이를 참고

로 새로 개된 KDC 제5 은 <표 17>과 같다.

KDC 제4  NDC 신정 9 KDC 제5

188 상법, 운명 단
 .1 인상( 상)학
   .16 골상학
 .2 수상
 .3 성명 단
 .4 지상, 가상, 묘상, 방 , 인상
 .5 음양오행, 둔갑, 역술
 .7 술
 .8 성법(술)

148 상법. 역
 .1 성상학(性相學)
   .12 인상
   .14 수상
   .16 골상
 .3 성명 단, 묵색 단
 .4 음양학, 역학, 오행, 구성술(九星術)
 .5 방 : 가상, 지상, 묘상
 .6 천원술(天源術), 도궁술(淘宮術), 추명학(推命學)
 .7 간지술(幹枝術), 상성(相性) 
 .8 성술, 숙요도(宿曜道), 천문도
 .9 기타: 꿈, 트럼 , 수정

188 상법, 운명 단 
 .1 인상( 상)학
   .16 골상학
 .2 수상
 .3 성명 단
 .4 방 : 지상, 가상, 묘상, 인상
 .5 음양오행, 둔갑, 역술
 .6 택일간일
 .7 술
 .8 성법(술)
 .9 무술, 부주, 기타

<표 17> 상법, 운명 단의 KDC 제4 , NDC 신정 9 , KDC 제5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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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운명 단의 하  항목인 ‘188.8 성법(술)’은 

하나의 분류기호에 동양 성술과 서양 성술이 혼재

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표의 개

선이 필요하 다. 이에 ‘188.8 성법(술)’을 동양과 서

양의 성술로 각기 나 뒤 서양 성술은 DDC 제21

의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개하도록 하 다. DDC 제21

은 성술을 133.5( 성술)에 133.52 12궁도(흑양좌, 

황소좌 등의 별자리), 133.53 행성, 해, 달 로 개하고 

있다(김형숙, 강순애 2009. 431-432). 이를 비교하여 <표 

18>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5.5 응용심리학(189)의 세부 개

응용심리학은 철학 항목 에서 많은 수의 장서를 차

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그 개가 빈약하다. KDC 제4

에서는 응용심리학을 하나의 항목으로 두고, 세부 

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DDC 제21 이 이를 상세히 

개하고 있어 KDC 5 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상세

하게 개하 다. 이를 <표 19>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5.6 윤리학, 도덕철학의 항목 세부 개

5.6.1 직업윤리일반(195)의 세부 개

KDC 제4 에서는 직업윤리(195)의 개가 직업의 

구분없이 하나의 항목 아래에서 개되고 있다. 이의 구

분을 하여 이를 상세히 개하고 있는 DDC 제21 을 

참고하여 새롭게 개하 다. 이를 <표 20>으로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5.6.2 도덕훈, 교훈(199 )의 세부 개

199는 철학  가장 많은 장서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4

개의 세목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세분화가 필요하다. NDC 

신정 9 이 이를 상세히 분류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여 미

분류 기호 던 곳(.3-.4, .6-.7)을 활용하여 세부 분류를 

하 다. 이를 <표 2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KDC 제4  DDC 제21 KDC 제5

188.8 성법(술) 133.5 Astrology

 .50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52 Sign of the zodiac

     * 12개 세부 개되어 있음(생략)

 .53 Planets, sun, moon

188.8 성법(술)

 .83 동양 성술

 .85 서양 성술

 .852 12궁도

흑양좌, 황소좌, 천칭좌, 갈좌 등의 별자리를 

포함한다.

 .853 행성, 해, 달

해, 달, 수성, 성 등을 포함한다.

<표 18> 성법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KDC 제4  DDC 제21 KDC 제5

189 응용심리학

특수주제에 응용

된 것은 그 주제 

하에 분류한다

158 Applied psychology

 .1 Personal improvement and analysis

 .2 Interpersonal relations

   .24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family members

   .25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friends and neighbors

   .26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work associates

   .27 Interpersonal relations with strangers

 .3 Counseling and interviewing

   .35 Group counseling

   .39 Interviewing

 .4 Leadership

 .5 Negotiation

 .6 Vocational interests

 .7 Industrial psychology

   .72 Job stress

     .723 Job burnout

 .9 Systems and schools of applied psychology

189 응용심리학

 특수주제에 응용된 것은 그 주제하에 분류한다

 .1 인성의 발달과 분석

 .2 개인간의 계

   .24 가족간의 개인 계

   .25 친구와 이웃간의 개인 계

   .26 직장동료간의 개인 계

   .27 낯선 사람과의 개인 계

 .3 카운슬링, 면담, 상담

   .35 집단면담

   .39 인터뷰

 .4 리더쉽

 .5 상

 .6 직업  흥미

 .7 산업심리학, 직업심리

   .72 직장 내 스트 스

     .723 직장 내 정신쇠약(스트 스로 인한)

 .9 응용심리학의 체계와 학

<표 19> 응용심리학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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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제4  DDC 제21 KDC 제5

195 직업윤리 일반 174 Occupational ethics

 .1 Clergy

 .2 Medical professions

 .3 Legal professions

 .4 Business ethics

 .6 Gambling business

 .9 Other professions and occupations

195 직업윤리 일반

 .1 성직자

 .2 의료인

 .3 법조인

 .4 경 윤리

 .5 도박

 .9 기타 문직과 직업

기본분류 195.6에 주제구분 )195.637(교육자 윤리)

<표 20> 직업윤리 일반의 KDC 제4 , DDC 제21 , KDC 제5 의 비교

KDC 제4  NDC 신정 9 KDC 제5  

199 도덕훈, 교훈

 .1 인생훈

 .2 미담, 덕행록

 

 

 .5 청년훈

 

 

 .8 잠언, 경구

159 인생훈, 교훈

 .2 미담, 사 , 덕행록

 .3 가헌, 가훈

 .4 경 훈

경 자, 비즈니스를 한 교훈은 연령․세 의 

구분없이 이 곳에 모음

 .5 아동을 한 교훈

 .6 여성을 한 교훈

 .7 청년․학생을 한 교훈

 .8 언, 격언, 잠언

 .9 도가(道歌)

199 도덕훈, 교훈

 .1 인생훈

 .2 미담, 덕행록

 .3 경 훈

윤리 인 경 을 이곳에 분류하며, 경 과 

련된 것은 사회과학 분야에 분류

 .4 아동훈

 .5 청년훈

 .6 성인훈

 .7 노인훈

 .8 잠언, 경구

<표 21> 직업윤리 일반의 KDC 제4 , NDC 신정 9 , KDC 제5 의 비교

6. 결 론

에서 연구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철학의 토 가 되는 기본 이론 역은 인식론, 형이

상학, 가치론이다. 이 세 역이 응용철학분야인 

과학, 정신, 술, 윤리와 연 되고, 이는 다시 새로

운 역으로 분화되어  주제 역과 련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역의 분류는 문헌분류와 련

되며 베이컨과 해리스를 거쳐 듀이의 십진분류법

에 와서 10개 역  한 분야로 자리잡았고, 철학

의 분류는 변화를 거듭하여 20 에 와서 100의 

역이 철학에서 철학, 유사심리학과 심령론, 심리학

(philosophy, parapsychology and occultism, psy- 

chology)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의 단독체계를 무

뜨리고 주류항목에 학문을 병치시키는 상으로 

확 되었다 이때 확정된 100의 綱분류는 110 Met- 

aphysics, 120 Epistemology, causation, humankind, 

130 Paranormal phenomena, 140 Specific philo- 

sophical schools, 150 Psychology, 160 Logic, 170 

Ethics(Moral philosophy), 180 Ancient, Medieval, 

Oriental philosophy, 190 Modern western philo- 

sophy 이다. 21 에서도 주류와 강의 분류는 동일

하다.

2) KDC 제1 (1964)에서 확정된 철학분야는 110 形而

上學, 120 공기호, 130 哲學의 體系, 140 經學, 150 

아시아(東洋)哲學, 思想, 160 西洋哲學, 170 論理

學, 180 心理學, 190 倫理學이다. 이 체계는 KDC 

제4 까지 그 로 유지되었다. KDC 제1 부터 제

4 까지 100 철학 분야의 분류 개의 변화를 보면, 

용어의 변경, 분류기호의 이동, 항목의 신설  삭

제가 이루어졌다. 용어의 변경은 시  변화에 따른 

맞춤법의 변경과 같은 용어의 변경이 많았는데 서

양철학의 철학자 이름에서 많이 나타났다. 분류기

호의 변경, 항목의 신설  삭제는 철학분야에 

반 으로 보이긴 하지만 극히 부분 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100 철학분야는 KDC 제1 부터 제4

까지의 개정을 거치면서 제1 의 기본구조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00 철학분야는 시 의 발 에 따른 학문의 개

와 장서수의 증가가 충분히 반 되지 않았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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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KDC 제5 은 형이상학에 포함되어 있던 인식론을 

120으로 재배치하면서 110과 120의 체 인 수정

이 이루어졌다. 이는 철학의 토 를 이루는 이론철

학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0 

아시아(東洋)哲學, 思想이 동양철학으로 용어변

경이 이루어졌다. 장서의 증가로 분류항목의 세부 

개가 필요한 양성심리(182.8), 발달심리(183), 

성법(술)(188.8), 응용심리학(189), 직업윤리일반

(195), 도덕훈, 교훈(199)를 상세히 개하 다. 

한 ‘북한철학’이나 ‘서양 성술’ 등과 같이 장서수

가 증가한 분야의 항목이나 필요한 항목들이 신설

되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류는 그 시 의 학문 발달

과 장서의 증가와 한 련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수

정되고 보완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분류표의 체계

를 유지하면서 개선해야하는 한계 을 함께 지니고 있

다. KDC 제5 (2009)의 철학분야에서도 충분히 개선하

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철학의 한 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112.7 미학은 술미학이 매우 발 하 는데, 술

분야에서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 다. 140의 경학을 150 

동양철학의 하  항목으로 조정하고 151 한국철학을 

140으로 격상시키고자 하 으나 지역구분의 문제가 있

어 해결하지 못하 다. 북한철학을 151.9에 항목으로 두

었으나 세분 개를 하지 못하 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6 을 개정할 때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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