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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초 록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네트워크 자원을 비롯한 전자자료의 급증, 메타데이터의 출현

등으로 목록분야에 있어 환경이 크게 급변하고 있다. IFLA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연구와 함께 규칙들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자자료의 목록과 관련하여 시대별로 주요한 흐름을 분석한 후, 전자

자료의 목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SBD(ER), AACR2R 2002 개정판, MARC 21, 더블린 코

어,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자료를

조직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색인하는

방법, 웹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더블린 코어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도

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MARC 형식으로 목록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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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텍스트나

음성, 화상자료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자료

가 엄청난 양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는 전자저널을 비롯한 학술적인 정보도 상

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자료는 누구나 쉽

게 탐색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정보들도 많지만 여

기에 접근할 수 있는 목록 즉, 체계적인 서

지제어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은 메뉴기

능에 디렉토리구조, 이용자들을 도울 수 있

는 탐색도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온

라인 목록에 존재하는 MARC 레코드를 통

해 탐색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든지 통제어

휘시스템의 정확성을 아직은 제공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도 책자형 자료

와 마찬가지로 자료선택, 목록, 관리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C D - R O M과 같

은 로컬접근자료 위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원격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관리

와 조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그 동안 LC, ALA, OCLC,

CONSER, IFLA 등에서 꾸준히 관련 목록

규칙을 정비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C O N S E R를 중심으로 전자저널에

대한 목록레코드가 작성되고, 1999년부터

O C L C에서는 도서관에 의한 인터넷 자료

의 협동목록을 위한 CORC 프로젝트를 수

행하였다.

한편 I F L A에서 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서지기술법( I S B D )은 세계 서지통정의 규

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정보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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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apid internet supply, the increase of electronic resources including network resources,

and the appearance of metadate, there has been a sudden change in cataloguing fields. To deal

with rapid changes,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IFLA are organizing the research team and

revising rules.

This study analyzes current trend of cataloguing digital resources, considering recent matters in

regards with the revision of ISBD(ER), AACR2R 2002 edition, MARC 21, Dubin Core, KCR4

etc. This research discusses also the questions of how digital resources are organized; automatic

indexing, matadata, and MARC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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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대해서는 당초 기계가독자료로서

ISBD(NBM) 즉, 비도서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여기에서 분리되어 컴퓨터파일이

라는 이름으로 I S B D ( C F )가 제정되었다.

그후 서문에서 새로운 규칙의 제정배경으

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인터액티브

멀티미디어의 출현, ② 광학기술의 진보,

③ 인터넷 및 웹상의 원격접근형 전자자료

의 이용가능성, ④ 전자자료의 복제문제 등

네트워크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I S B D ( E R )을 발간하였다(IFLA 1997).

AACR2R 2002 개정판도 I S B D ( E R )과 보

조를 맞추어 컴퓨터파일에서 전자자료로 용

어와 관련내용을 개정하였다(ALA 2000).

목록규칙에서 디지털 정보자료는 모두

‘전자자료’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디지털 정보와 관련된 최근의 동

향, 특히 네트워크 자원을 중심으로 관련목

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목록작성에 대한 최근의 흐름

지난 3 0여년간 도서관에서 전자자료가

관리 및 이용되어온 형태를 살펴보면 컴퓨

터와 통신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변화되

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목록과 관련하여 시

대별로 주요한 흐름을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이 가운데 특히 오늘날 전자자료의

목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 S B D ( E R ) ,

AACR2R 2002 개정판, MARC 21, 더블린

코어,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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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6 0년대 ·도서관은 메인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파일을 단말기를 통해 이용

1 9 7 0년대
·O C L C나 RLIN 등의 서지유틸리티 네트워크에 가입
·M E D L I N E이나 DIALOG 등의 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 접근
·AACR2(1978) 제9장 기계가독자료

1 9 8 0년대
·마이크로컴퓨터 출현：1 9 8 1년 I B M사가 IBM-PC 시판

·AACR2R(1988) 제9장 컴퓨터파일：‘기계가독자료’에서‘컴퓨터파일’로 변경

1 9 9 0년대

·인터넷의 보편화：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OCLC 인터넷자원 프로젝트( 1 9 9 1 / 9 2 )
·OCLC 인터넷자원 목록작성 프로젝트( 1 9 9 4 / 9 6 )
·USMARC 856 필드( 1 9 9 4 )
·O C L C의 더블린 코어 제안( 1 9 9 5 )
·KORMARC 형식：비도서자료용( 1 9 9 6 )
·I S B D ( E R )의 제정( 1 9 9 7 )：‘컴퓨터파일’에서‘전자자료’로 변경
·O C L C의 CORC 개시( 1 9 9 9 )

2 0 0 0년대

·MARC 21 형식( 2 0 0 0 )
·AACR2R(2002) 제9장 전자자료：‘컴퓨터파일’에서‘전자자료’로 변경
·I S B D ( C R )의 제정( 2 0 0 2 )：‘연속간행물’에서‘계속자료’로 변경
·한국목록규칙 제4판 발간( 2 0 0 3 )：제8장 전자자료

<표 1> 전자자료의 목록관련 흐름



2.1 ISBD(ER)

1 9 9 0년대 후반에 들어 인터액티브 멀티

미디어의 출현, 광학기술의 진보, 인터넷상

의 원격접근형 전자자료의 이용가능성, 그

리고 전자자료의 복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의 I S B D ( C F )로는 전자자료, 특히 네트워

크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술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I S B D ( C F )에서 I S B D

( E R )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내용이 크게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를 전자자료 전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

서 일반자료 표시의 명칭을 직접접근과

원격접근 자료를 포괄하고, 목록관계자 이

외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

지에서‘컴퓨터파일’에서‘전자자료’로 수

정하였다.

둘째,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원격자료와

인터액티브 멀티미디어자료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수정을 하였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빈번하게

갱신되는 원격 전자자료에 대한 판표시는

생략하거나 주기사항에 나타낼 수밖에 없

다. 그리고 전자자료는 다른 새로운 판으로

발행되는 것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판

사항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새로이

제시하고 있다.

넷째, 레코드의 파일특성영역(필드 2 5 6 )

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용어

리스트를 크게 확대하였다. 즉, 자료유형을

전자 데이터, 전자 프로그램, 전자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3개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

이것을 다시 하위계층으로 세분하여 모두

3 0종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형태사항에 관해서는 대부분 직

접접근 자료에 관한 것이 많이 개정되었으

며, 특정자료표시를 위한 용어사용도 일반

자료표시와 마찬가지로 모두‘c o m p u t e r’에

서‘e l e c t r o n i c’으로 수정되었다.

여섯째, 주기사항에 있어 변경내용이 많

다. 특히 시스템요건과 접근방법에 관한 사

항을 가장 먼저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접근방법에 관한 주기는 원격접근 자료

의 경우 필수요소이다.

2.2 AACR2R 2002 개정판

A A C R 2 R의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J S C

에서 네트워크 전자자료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성과와 각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AACR2R 2002 개정판을 발간하였으며, 무

엇보다 자료의 구분을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단행자료냐 연속간행물이냐’에

서‘종결( f i n i t e )이냐 계속( c o n t i n u i n g )이냐’

라는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제9장과 제1 2장의 내용을 전면 개정

하였다.

제9장은 I S B D ( E R )과 보조를 맞추어 명

칭이 컴퓨터파일에서 전자자료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

분도 I S B D ( E R )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이는 무엇보다 원격 및 직접

접근 자료 모두를 효과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제1 2장은

I S B D ( S )가 I S B D ( C R )로 새로이 재편된 내

용들을 그대로 규칙에 반영하고 있다. 즉,

I S B D ( C R )은 기존의 연속간행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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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되는 가제식 자료나 빈번히 개정되는

웹 자료 등을 포함하여 통합자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연속간행물’에서‘계속

자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3 MARC 21

M A R C의 개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다

른 목록규칙들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같

은 네트워크 전자자료의 기술에 관한 것이

며, AACR을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다.

9 0년대 이후 인터넷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O C L C와 LC 등에서 인터넷 자료의 목록실

험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1994년

U S M A R C을 확장 변경하여 네트워크자료

에 대한 서지기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856 필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1 9 9 9 ) .

MARC 21에서 856 필드는 전자자료에

대한 전자적인 소재위치 및 접근에 관한

정보를 위해 이용되며, 자료의 소재위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 필드

는 전자자료를 전자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자료에 대한 서지레코드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서지레코드로 기술된 비전자

적 자료의 전자적 버전과 관련 전자자료에

대한 접근 및 소재위치를 알고자 하는데

이용된다. 856 필드는 지시기호와 2 8개의

식별기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시기호는

다시 제1지시기호와 제2지시기호로 분리되

어 있다. 여기서 제1지시기호는 접근방법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데 전자메일, ftp,

telnet, 다이얼업, HTTP 등의 값이 지정되

어 있으며, 이러한 지시기호가 없는 접근방

법은 식별기호 $ 2에 지정된다.

한편 AACR2R 2002 개정판의 발행과

함께 MARC 21도 여기에 부응하여 다시

관련사항들이 수정 보완되었다. 이미 2 0 0 0

년 1 0월에는 전자자료의 소재와 관련하여

필드 505, 514, 520, 530, 545, 552, 555,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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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ACR2R 2002 개정판의 서지자료 구분 모델



등에 식별기호 $u(URI: uniform resource

i d e n t i f i e r )를 추가하였으며, 2001년 1 0월과

2 0 0 2년 1 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드 006, 007,

0 0 8에서 연속간행물과 관련된 용어를 계속

간행물로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이 계속간

행물에 포함된 웹사이트나 가제식자료와

같은 통합자료의 코드도 추가되었다. 그리

고 컴퓨터파일은 I S B D ( E R )이나 A A C R 2 R

과 마찬가지로 전자자료로 용어가 바뀌었

다. 이들 변경내용은 모두 2 0 0 3년 2월부터

L C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MARC 21은 네트워크 자원

의 기술을 위해 856 필드를 설정하였으며,

A A C R 2 R의 개정에 맞춰 관련항목들을 수

정 보완하였다. 또한 메타데이터나 F R B R

과 같은 새로운 목록개념이 출현되고 있지

만 M A R C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

되면서 이들 규칙과의 매핑(Library of

Congress 2001)을 통해 최대한 연계성을 갖

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더블린 코어

웹 자원의 급증과 함께‘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메타데이

터가 제안되어 왔다. OCLC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오하이오주의 더블린에서 최초

의 회의가 개최되어 그 이름을 갖게 된 더

블린 코어(Dublin Core Metadata Elements

Set; Dublin Core; DCMES; DC)도 이러한

메타데이터의 하나이며, 인터넷상의 거대

한 정보공간에 대한 기술과 검색요구를 해

결하고자 제정되었다. 즉, 종래의 목록규칙

으로는 기술하기가 곤란한 네트워크자원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이나 미술관과 같

은 커뮤니티의 벽을 초월하여 메타데이터

의 상호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메타

데이터의 작성규칙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보급하고 있다. 오늘날 <표 2 >와 같이 1 5개

기본요소와 한정어가 확정되어 있다.

3. 디지털자료의 조직방법

오늘날 인터넷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

하여 조직, 검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이 시도되고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

법이 Yahoo, AltaVista, WebCrawler, Ly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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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더블린 코어 1 5개 기본요소

자료내용 지적자산 물리적 내용

T i t l e (표제)

S u b j e c t (주제)

D e s c r i p t i o n (내용기술)

S o u r c e (정보원출처)

L a n g u a g e (내용기술 언어)

R e l a t i o n (다른 자원과의 관계)

C o v e r a g e (시간적, 공간적 범위)

C r e a t o r (저자 또는 작자)

P u b l i s h e r (발행자)

C o n t r i b u t o r (편집자나 번역자와

같은 기타 저자)

R i g h t s (저작권정보)

D a t e (발행일자나 이용 가능한

날자)

T y p e (자료유형)

F o r m a t (데이터의 형식)

I d e n t i f i e r ( U R L이나 U R L과 같은

자원식별자)



와 같은 검색엔진처럼 인터넷상의 웹 페이

지를 자동으로 색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

째, 웹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더블

린 코어, URC 템플리트, IAFA 템플리트,

TEI 헤더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는 방법, 셋째,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책

자형 자료를 목록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

로 MARC 형식으로 인터넷 자료를 목록하

는 방법이 있다.

3.1 자동색인법

검색엔진은 인터넷상에 널리 흩어져 있

는 정보들을 이용자가 찾을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으

며, 이는 검색을 하기 이전에 색인 즉, 데

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검색엔진들은 인터넷 자료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운영되며, 이는 실제로 텍스트로부터 단어

나 구를 발췌하여 부울 연산자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

도록 파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웹 로봇, 웹 에이전트, 스파이더, 크롤러 등

의 별명을 갖는 자동화된 소프트웨어가 주

기적으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아다니며,

일반에게 공개된 웹의 모든 사이트를 방문

하고 주소를 기록한 후 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두었다가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

력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위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모든 검색엔진

들이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검색엔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에 따라

검색기능, 검색대상, 출력내용, 이용자 인터

페이스 등이 달라지므로 동일한 주제를 탐

색하더라도 검색결과의 질과 양에 있어 큰

차이가 나게 된다(이란주 1 9 9 9 ) .

한편 검색엔진은 일반적으로 검색방법에

따라 크게 주제어 검색엔진, 디렉토리형 검

색엔진, 그리고 혼합형 검색엔진의 세 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주제어 검색엔진은

A l t a V i s t a와 같이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색인하여 특정 키워드 즉, 주제어

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디렉토리형 검색엔

진은 Y a h o o와 같이 특정 주제별로 웹 분석

전문가가 직접 웹 페이지들을 분석하여 계

층별로 분류하여 둠으로써 이용자가 주제

별 또는 메뉴형식으로 검색할 수 있다. 혼

합형 검색엔진은 Excite, Lycos, Web-

Crawler, InfoSeek와 같이 주제어와 디렉토

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W e b C r a w l e r는 비록 이 시스템의

정교한 탐색기술이 관련 문헌들을 분류한

다고 하더라도 탐색능력과 데이터식별이

제한되어 있다. Lycos는 정보원에 대하여

보다 서술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레코드에 대하여 표제, 키워드, 초록정보로

들어가기 위하여 인터넷 자료의 저자와 출

판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Lycos의 레코

드생성과 색인과정은 완전히 자동적이지는

않으며, 이용자들이 폭넓은 검색을 위해서

는 다른 시스템들도 검색해야만 한다.

Y a h o o와 같은 디렉토리형은 정보의 신뢰

도가 높으나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수가 적

을 경우, 풍부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모두 검색엔진의 검색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터넷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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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조직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느

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검색엔진이

개발되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

터넷에서 全文을 대상으로 자동 색인을 하

는 로봇색인만으로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

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3.2 메타데이터

오늘날 인터넷 자료의 급증으로 이들 자

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각종 검색

엔진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검색엔진만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

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래의 자료

조직방법에 대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보자료를 자

기 스스로 많은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도

록 정보의 생산자 측에서 독자적인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다. 즉, 정보의 생산자 측에

서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러

한 도구들을 일반적으로‘메타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미 더블린 코어를 비롯하

여 URC 템플리트, IAFA 템플리트, TEI

헤더 등 다양한 형식이 개발되어 있다. 이

제 메타데이터의 등장으로 도큐멘테이션은

도서관만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다.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데이터에 관

한 데이터’라고 정의되며, 정보자료의 소재

지시, 발견, 관리, 평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메타데이터의 기술대상은 도서나

잡지뿐만 아니라 사진, 회화, 지도, 데이터

베이스, 웹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분야나 이용자 수준에 따

라 상이한 유형의 메타데이터가 제안되어

설계되고 있다. 최근에는 메타데이터의 개

념이 주로 인터넷 자료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의 의미로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

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원래의 자료에 대

한 기술사항(물리적 형태와 주제)과 접근

점(제작자, 주제, 표준번호 등), 소재위치

(URL)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 메타데이터를 개발하게 된 주된 이

유는 형식과 구조를 단순화하여 네트워크

자료의 저자가 직접 메타데이터를 기술하

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즉, MARC와 같은

기술수준으로 메타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M A R C와는 독립된 메타데이터로 인터넷

자료를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MARC 형식으로 구축된 방대한 서지데이

터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고, 필요에 따라 메

타데이터와 MARC 형식간의 데이터변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김태수 1 9 9 9 )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도서관협회에서는

메타데이터와 M A R C을 기반으로 하는 서

지레코드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즉, 목록규칙에 따라 작성된

메타데이터가 아니라면 이를 서지데이터베

이스에 포함하는 것은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질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메타데이

터 형식에 따라 작성된 레코드는 별도의

레코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

론짓고 있다. OCLC의 C O R C에서도 자동

생성 프로그램에 의해 메타데이터를

MARC 21과 더블린 코어 양쪽으로 유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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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의 村上泰子는 목록데이터를

전형적인 메타데이터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메타데이터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목록데

이터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村上泰子

2 0 0 1 ) .

첫째, 메타데이터는 구문(syntax) 부분과

의미(semantics) 부분이 완전히 별개로 규

정되어 있으며, 둘째, 메타데이터에는 현재

각 요소에 기술해야할 내용 등에 있어 메

타데이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

는 공통입력 매뉴얼과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고, 셋째, 메타데이터의 작성이 정보소비

자 측이 아니라 생산자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 가운데 형식면에서의 차

이는 배제하더라도 메타데이터의 부여가

생산자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는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있어 충

분한 보증을 할 수가 없다. 생산자 측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부여하는 목적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며, 다시 말해 보

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매전략과 일치하는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보다는 판매촉진의 목적이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타데이터의 유형

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며, 같은 정

보원에 대해서도 두 종류 이상의 메타데이

터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이것은 메타데이터

간에 동일한 요소의 데이터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자료의 조직화 도구로

서 주목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이지만 데이

터의 부여규칙이 아직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인쇄자료의 조직화를 통

하여 오랜 기간 도서관계가 경험하였던 내

용들이 새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결국

메타데이터도 인터넷 자료의 조직을 위한

유용한 하나의 정보원이 될 수 있지만 목

록의 완전한 대체수단까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3.3 전통적인 도서관 접근법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자료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정보원이 되고 있지만 완전한 목록

의 대체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완벽한

규칙의 정비와 함께 도서관계의 합의가 있

어야 가능할 것이다. 원래 메타데이터는 자

료의 상세한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신속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록에 비해

식별요소가 부족하고, 전거파일과 같은 제

어수단이 사용되지 않아 도서관의 서지데

이터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

전으로 전통적인 도서관의 목록레코드와

인터넷 자료간에도 서로 하이퍼링크를 제

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저자, 표제, 주

제 등에 따라 조직될 수 있는 도서관의

O P A C을 통하여 인터넷 자료에 곧바로 접

근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간의 지적

작업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도

서관의 입장에서 인터넷 자료를 조직하는

데 이러한 방법, 특히 MARC 형식을 사용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S h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Sh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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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MARC은 표준커뮤니케이션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정

보를 조직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데

이터를 저장하여 다른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면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

MARC 표준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정보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고, 한 시스

템을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하더라도 데이터

는 호환이 가능하다.

둘째, 모든 기술수준을 위해 단순한 레

코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즉, MARC 형

식은 필드 수와 길이에 제한되어 있지 않

아서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유연하게 기술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한 레코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서지정보(저자, 표제, 출

판사, URL 등)를 포함하는 어떠한 유형의

정보자료에 대해서도 최소수준에서 최대수

준까지 MARC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셋째, 유연한 디스플레이 형식이다. 즉,

MARC 레코드는 시스템간에 정보를 교환

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O P A C을 통해 MARC 태그별 또는 카드형

태와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불러낼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한다. 인터넷

에서 자동으로 색인된 대부분의 레코드들

은 키워드로 검색될 수 있고, 또한 인터넷

검색엔진에 따라 시스템자체에서 관련 문

헌을 보다 세분하여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용자들이 광의의 주제로 검색을 하면 관련

없는 문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MARC 형식은 저자, 표제, 주제는 물론이

고 키워드 탐색을 위한 색인 태그도 있으

며, 레코드형태나 자료유형, 언어, 출판일

등 많은 데이터요소들이 한정어로 사용될

수 있다.

다섯째, 서지적 기술이 충분하다. 목록

레코드는 이용자들에게 레코드를 통해서

그 자료가 정말 원하는 자료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

다. 자동으로 색인되는 검색시스템에서는

M A R C에서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여섯째, 도서관목록으로 모든 정보자료

를 통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의

특정 주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이

한 탐색 메카니즘을 이용하면서 온갖 사이

트를 돌아다녀야 하며, 이러한 방법은 단편

적이고 비능률적이라 하겠다. 기존의

MARC 표준으로 모든 유형의 정보원들을

O P A C에 통합함으로써 하나의 탐색 명령

어로 모든 종류의 정보원을 검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웹기반의 OPAC 개발과 더불

어 인터넷 자료 목록레코드가 도서관

O P A C에 다운로드되면 이용자들은 O P A C

에 기술되어 있는 U R L을 통해 인터넷 자

료에 바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일곱째, 대중접근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지식과 개인

적인 인터넷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다. 만

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는 전통적인 정보배포자인 도서관이 있으

므로 인터넷 자료를 목록하여 대중에게 접

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인쇄자료나 지도

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자료 등을 이용

하는 것처럼 스스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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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없을 때 도서관에 와서 인터넷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시스

템은 메뉴기능과 디렉토리구조, 이용자들

을 도울 수 있는 탐색도구들이 있지만 이

러한 것들은 온라인 목록에 존재하는

MARC 레코드를 통해 탐색할 수 있는 다

양성이라든지 통제어휘 시스템의 정확성을

아직은 제공할 수가 없다. 미국의 의회도서

관에서는 이미 웹 서버와 Z39.50 게이트웨

이를 통해 서지레코드와 인터넷 자료를 서

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다른 많은 도서관에

서도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목록을 함으로써 자관의 레코드에 편입시

키고 있다.

결국 인터넷 자료들이 기존 도서관의 표

준 형식인 M A R C으로 목록이 될 때 이들

레코드는 국가적으로 집적된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될 것이며, 개별 도서관의 O P A C에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연구자

들은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에 접근하기 위

해 오직 한 곳, 도서관에만 가면 되는 것이

다. 이렇게 목록된 레코드들은 상세히 기술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원이 연구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인터넷에서 정보를 브라

우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자료의 서지기술

비도서자료용 KORMARC 기술규칙에

비록 컴퓨터파일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하‘K C R 4’)

에서 한국목록규칙으로는 처음으로 전자자

료에 대한 목록규칙이 별도의 장으로 제정

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편

2003). 여기서는 K C R 4를 중심으로 I S B D

(ER), AACR2R 2002 개정판과 전자자료

의 서지기술에 대한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로 한다.

4.1 기술요소 및 순서

K C R 4는 I S B D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

술순서나 구두법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

4.2 정보원의 우선순위

K C R 4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술대상 자

료에 나타난 정보 그대로 기술하며, 다음

과 같은 우선순위로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레이블

② 내부정보원(표제화면, 주 메뉴, 프로

그램 설명, 첫 번째 화면, 파일의 헤

더 등)

③ 파일의 제작자가 만든 참조 매뉴얼,

이용자 매뉴얼, 안내 지침서 등의 딸

림자료

④ 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레이블

⑤ 물리적으로 복수의 구성요소를 지닌

자료의 경우, 종합표제를 포함하고

있는 용기나 용기에 부착된 레이블

⑥ 기타 정보원

그런데 I S B D ( E R )에서는 내부 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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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화면을 주된 정보원으로 하였으나,

AACR2R 2002 개정판에서는 표제화면을

포함한 자료전체로 확대하여 모두 대등한

주정보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것은 표제화면에 대한 강조가 줄어든 만큼,

표제선정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표

제선정에 있어서 목록자의 주관적 판단이

더욱 강조된 측면이 있다.

4.3 판표시

K C R 4에서는 전자자료의 판(edition, i s s u e ,

version, release, level, update)이나 전자자료

를 읽거나 실행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

램 또는 운영체제의 특정버전에 관한 사항

을 그 범위로 하며, 다음의 경우는 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사소한 변경(철자수정)

② 내용배열의 변경

③ 출력형식이나 출력매체의 변경

④ 물리적 특성의 변경(레코드의 블록이

나 밀도의 변경)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어 전자

자료를 IBM PC와 Macintosh 컴퓨터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IBM PC

v e r s i o n’이나‘Macintosh version’은 판사항

으로 간주한다. 또한 프린터와 관련된 파

일포맷으로‘ASCII edition’이나‘P o s t -

Script edition’도 판사항으로 간주한다.

AACR2R 2002 개정판도 이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 S B D ( E R )에서는 이러한 경우

판사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즉, 물리적

용기의 유형과 크기, 프린터와 관련된 파일

형식, 시스템관련 형식, 캐릭터 코드나 블

록킹, 레코드 밀도, 출력매체나 출력형식

등과 같은 차이점은 異版으로 취급하지 않

고 있어 판의 개념을 보다 제한적으로 적

용하고 있다.

4.4 자료특성사항

K C R 4에서는 전자자료 의 유형 을

AACR2R 2002 개정판과 마찬가지로 전자

데이터(electronic data), 전자 프로그램

(electronic program), 그리고 전자 데이터

및 프로그램(electronic data and program)

의 3개 계층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원래 KCR4 초안에는

I S B D ( E R )과 같이 하위계층으로 다시 세분

하여 모두 3 0종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최종

적으로 3개 계층으로만 구분하였다.

한편 I S B D에서 제3영역에는 자료특성사

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자

료는 다음과 같다. 즉, ISBD(ER)에서는 전

자자료의 유형 및 크기, ISBD(S)에서는 연

속간행물의 권·연차사항, ISBD(CM)에서

는 지도자료의 축적 및 도법과 같은 수치

데이터, ISBD(PM)에서는 악보자료의 표현

형식 등을 기술한다. ISBD(CR)에서는 이

러한 기술내용이 중복될 경우에 영역 3을

반복 기술하며, 이때 자료의 주제내용과 관

련이 있는 것(예: 지도자료의 축적 및 도

법이나 악보자료의 표현형식)을 가장 먼저

기술하고, 계속자료에 대한 권·연차사항

을 마지막에 기술한다. 그리고 전자자료에

대한 자료의 유형 및 크기는 그 사이에 기

술한다(IFL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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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 C R 4에는 연속간행 악보자료,

연속간행 지도자료, 연속간행 전자 지도자

료 등과 같이 제3영역에 기술할 내용이 중

복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

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역 3이

중복될 경우에 반복 기술할 수 있도록

K C R 4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때 지도자료

의 축적 및 도법이나 악보자료의 표현형식

을 가장 먼저 기술하고, 계속자료에 대한

권·연차사항을 마지막에, 그리고 전자자

료에 대한 자료의 유형 및 크기는 그 사이

에 기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연속간행 전자 지도자

료와 연속간행 전자자료의 서지기술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 연속간행 전자 지도자료

·-- Scales differ. -- Electronic map

data. -- No. 1-

예2) 연속간행 전자자료(전자저널, 전자

잡지 등)

·-- Electronic text data. -- Vol. 3, no.

4 (Apr. 1996)-

4.5 특정자료종별

K C R 4에서는 특정자료 종별표시에 있어

I S B D ( E R )과 마찬가지로 전자 칩 카트리지

(electronic chip cartridge), 전자 디스크

(electronic disk), 전자 광디스크( e l e c t r o n i c

optical disc) 등과 같이‘컴퓨터’대신에

‘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AACR2R 2002 개정판에서는 여전히 컴퓨

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술하도

록 하고 있다.

4.6 주기사항

전자자료의 경우, 자료의 성격이나 범위

와 함께 시스템조건과 접근방법에 관한 사

항을 아래와 같이 주기사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자료의 시스템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조건:’(‘system require-

m e n t s :’)이라는 어구를 앞세워 다음

과 같은 순서대로 기술한다.

① 컴퓨터의 모델명

② 필요한 기억용량

③ 운용체제

④ 소프트웨어 조건(프로그래밍 언어 포

함)

⑤ 필요한 주변장치의 종류와 특성

(2) 원격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인

경우에는 항상 접근방법을 주기한다.

그런데 KORMARC 형식에는 MARC 21

과 같이 아직 별도의 필드가 설정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일반주기형태(500 필드)로 기

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538 필드를

확대 적용하여 기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디지털자료의 M A RC 레코드작성

오늘날 디지털자료 가운데 가장 널리 활

용되고 있는 인터넷자료와 CD-ROM 자료

에 대해 레코드작성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

게 되는 단일레코드와 복수레코드, 전자자

료의 접근방법을 기술하는 856 필드, 목록

대상의 수준 등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을

MARC 레코드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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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근 복제기술의 진보와 매체의 다양화

로 동일한 텍스트가 다양한 물리적 형태로

수록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아래 예시 1

은 인터넷 자료와 인쇄형 자료의 두 가지

로 발간되고 있는 경우이며, 이때 물리적

형태에 따라 레코드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separated record approach), 표제마다

원래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서지레코드를

마스터 레코드로 작성하여 기타 형태의 자

료는 소장레코드로 기록할 수도 있다

(single record approach).

이러한 경우 레코드를 어떻게 구성하느

냐 하는 것은 개별 도서관에서 선택할 사

항이지만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생

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CONSER에서는

단일레코드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목록

자들에게 복수레코드를 권장하고 있으며,

O C L C에서도 복수레코드 방식을 더 선호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I F L A의 서지레코드 기능

요건에서 자료의 개념을 구현주의에서 표

현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 LC 21에서는 이것을 가소성( p l a s t i c i t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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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인터넷자료: 단일레코드와 복수레코드

[MARC 21]

0 0 1

006 m d f

007 cr cnu

008 981019c19uu9999dcu g j eng c

130 0 $aIndustry trade and technology review (Online)

245 00$aIndustry trade and technology review$h[electronic resource].

260 0 $a[Washington, D.C.] :$bOffice of Industries,$c[19--]-

310 0 $ a Q u a r t e r l y

362 1 $aElectronic coverage as of April 22, 2002: Apr. 1996-

500 0 $aDescription based on: Oct. 19, 1998; title from home page(viewed May 7, 2002)

500 0 $aLast updated: April 22, 2002.

515 0 $aElectronic coverage as of Oct. 19, 1998: Apr. 1996- ; as of Dec. 22, 1999: Jan. 1998-.

516 0 $aText (electronic journal)

530 0 $aAlso available in print version.

538 0 $aMode of access: WWW (PDF file only). Address BEOnline test record as of 7/29/99:

http://www.usitc.gov/ittr.htm; current access is available via PURL.

650 0 $aIndustries$zUnited States$vPeriodicals.

650 0 $aIndustrial policy$zUnited States$vPeriodicals.

650 0 $aImports$zUnited States$vPeriodicals.

710 2 $a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bOffice of Industries.

776 1 $tIndustry trade and technology review$w(OCoLC)27961373

856 40$uhttp://purl.access.gpo.gov/GPO/LPS1638$z(requires Adobe Acrobat software which is

available for download)



예시 2. 인터넷자료: 접근방법(856 필드)

[MARC 21]

0 0 1

007 cr cnu

008 980410m199u9999xxu g j eng d

245 00$aOSHA$h[electronic resource] :$bUnited Stat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U.S. Development of Labor.

246 1 $iHTML title:$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home page

246 3 $a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246 30$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256 $aComputer data and programs.

260 $a[U.S.] :$bThe Department,$c[199?]-

538 $aMode of access: Internet.

500 $aLast updated: May 1, 2002.

500 $aTitle from title frame as viewed on May 7, 2002.

856 40$uhttp://www.osha.gov/

856 40$3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manual$uhttp://www.osha.gov/oshstats/sicser.html

856 40$3OSHA Act of 1970 (Amended 1990)

856 40$ u h t t p : / / w w w . o s h a - s l c . g o v / O s h A c t _ t o c / O s h A c t _ t o c _ b y _ s e c t . h t m l

856 40$3OSHA regulations (Standards-29 CFR)

856 40$ u h t t p : / / w w w . o s h a - s l c . g o v / O s h S t d _ t o c / O S H A _ S t d _ t o c . h t m l

의 문제로 언급하면서“물리적 매체로 고

정되어 있는 구현물은 종이나 디지털 또는

디지털이라도 HTML, XML, PDF 등의

형식에 상관없으며 그것의 지적·예술적

내용을 문자, 지도기호, 소리부호 등과 같

은 다른 표현형식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더

라도 동일하며, 이러한 예는 인터넷 자료

에 있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후 L C는 2 0 0주년 회의에서 이것을

하나의 서지적 단위로 묶어 기술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예시 2와 같이 인터넷 자료의 주소 및

접근에 관한 정보는 856 필드에 기술한다.

그런데 856 필드에는 관련 서지레코드의

주소가 있지만 이것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쉽게

옮겨지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호스트 주소

나 접근모드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호

스트나 컴퓨터 네트워크의 중개가 실패하

기 쉽다. 이러한 가능성 가운데 어느 하나

라도 서지레코드와 원격 자료간에 연결을

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때문에 서지레코드

에서 856 필드(또는 U R L )의 신뢰성이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자료의 본질적인 특

성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당장 어

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8 5 6

필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의

문제점을 다소 극복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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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은 지리학에 관한 포괄적인 사이

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상위 사이

트에 대한 레코드를 작성한 것이다. 인터

넷 자료를 목록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

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자료의 집합

성( c o l l e c t i o n )에 있다. 즉, 많은 사이트가

하나의 아이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으므

로 목록의 수준을 하위 개별아이템에 맞추

어야 할지, 아니면 상위 집합아이템에 맞

추어야 할지 애매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

어, Johns Hopkins 대학 출판사에서 간행하

고 있는 저널의 全文제공 사이트인

‘Project Muse’의 경우, 저널 하나 하나에

대한 레코드작성이냐, 아니면 집합적으로

상위 사이트 하나에 대한 레코드 작성이냐

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목록규정은 아직 없

지만, 자관의 평소 자료 이용경향과 시스템

의 수용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필요하다면, 상위와 하위 아이템

모두에 대해 레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예시 4는 일반 책자형태로 발간되던『주간

조선』이 1 9 9 9년부터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두 가지가 동시에 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복수 레코드 구성방식

을 택한다면, 인터넷 자료의 목록에 있어

260 필드의 발행년도와 362 필드는 인터넷

출간을 기준으로 기술한다. 물론 이와 별도

로 구성되어 있는 책자자료의 레코드는 책

자자료가 발간된 시점을 중심으로 작성되

어 있다. 그리고 이 두개의 자료가 서로 링

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30 필드와 7 7 6

필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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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인터넷자료: 목록대상의 수준

[ K O R M A R C ]

0 0 1

007 cr cna

008 020525s19999999ulk e m a kor

245 00$a한국지리정보연구회$ h [전자자료] :$bGeobank.or.kr

2 5 6 0 0$ a컴퓨터 데이터

2 6 0 0 0$ a서울 : $ b G e o b a n k , $ c 1 9 9 9

500 00$a본표제는 홈페이지의 표제임: 2003년 7월 1 7일 검색

500 00$a최종 수정일: 2001. 9. 3.

500 00$a인터넷주소: http://geobank.or.kr/

500 00$aDesigned by: Sin Hyeonjong

500 00$aE-mail: geobank@geobank.or.kr

5 2 0 0 0$ a이 연구회는 지리학연구 및 지리교육에 필요한 제반 지리정보의 교환 및 지리교재의 개

발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특히 멀티미디어시대에 부응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 데 이터베

이스의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과 인문 지리와 관

련된 각종 사진, 지리 특강, 지리와 관련된 각종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5 3 8 0 0$ a접근모드: World wide web

7 4 0 00 $ a G e o b a n k $ h [전자자료]

7 4 0 00 $ a지오뱅크$ h [전자자료]



예시 5. 광디스크: 시스템환경

[ K O R M A R C ]

001 

007 co cga

008 020527s2000 tjk e m a korJC

082 0 0$a608.7$220 

110 0 0$ a한국. $ b특허청

245 10$a국제특허분류$ h [전자자료] =$x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d특허청

250 0 0$ a제7판

256 0 0$ a컴퓨터 데이터

260 0 0$ a대전 : $ b특허청, $ c 2 0 0 0

300 0 0$ a컴퓨터 광디스크 1매 : $ b천연색 ;$c4 3/4 in.

520 0 0$ a I P C란 특허문헌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술분류체계로서 1 9 7 5년‘국제특허분 류에

관한 S t r a s b o u r g협정’에 의해 발효되어 5년마다 개정되었으며, 제7판은 2 0 0 0년 1월부터 적용

된다. 이 C D - R O M에는 IPC 제6판 및 영문 I P C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538 0 0$ a시스템 사용환경: 486이상의 IBM 호환기종; 8MB이상의 MM; 한글 윈도우 9 5이 상; 4

배속 이상 CD-ROM 드라이브; 800x600, 1024x768, 16비트 컬러 이상; 30MB 이상의 하드디

스크 여유공간

710 0 0$a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740 0 0$a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h[전자자료]

740 0 0$ a I P C $ h [전자자료]

740 0 0$aIPC CD-ROM$h[전자자료]

예시 4. 인터넷자료: 전자잡지

[ K O R M A R C ]

0 0 1

007 cr cn

008 020808s19999999ulk e m a kor

245 00$a주간조선$ h [전자자료]:$bweekly.chosun.com =$xWeekly Chosun

260 0 0$ a서울: $ b디지털조선, $ c 1 9 9 9 -

310 0 0$ a주간

362 0 $a제1 5 5 2호( 1 9 9 9년 5월 1 3일) -

500 00$a본표제는 제1 7 6 7호( 2 0 0 3년 8월 2 1일)의 홈페이지 표제임

500 00$a인터넷주소：h t t p : / / w e e k l y . c h o s u n . c o m /

500 00$aE-mail: weekly@chosun.com

516 0 0$ a전자잡지 (텍스트 및 그림파일)

530 0 0$ a같은 내용으로 책자형태도 있음

538 0 0$접근모드: World wide web

710 0 0$ a조선일보사

776 1 $t週刊朝鮮, $ x 1 2 2 8 - 2 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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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S E R의 목록지침에는 전자저널의 경

우 파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256 필드는 사

용하지 않으며, 516 필드에서 전자자료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목록규칙

에 있어 자료특성사항을 기술하는 영역 3

에는 연속간행물의 경우, 권·연차사항을

기술하는 362 필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책자자료는 문제가 없지만 전자 연속간행

물인 경우 기술요소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시스템환경에 대해 기술하는 538 필드는

광디스크에 있어서는 필수요소이며, 대체

로 컴퓨터의 모델명, 필요한 기억용량, 운

용체제, 소프트웨어 조건(프로그래밍 언어

포함), 필요한 주변장치의 종류와 특성 등

에 대해 기술한다(예시5 참조). 이때 시스

템 요구조건이 Windows, Macintosh, Unix

등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어 있을

경우, 538 필드를 반복하여 각각의 요구조

건을 기술하여 준다.

6. 결 론

지금까지 디지털 전자자료의 목록과 관

련하여 시대별로 주요한 흐름을 분석한 후,

전자자료의 목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SBD(ER), AACR2R 2002 개정판, MARC

21, 더블린 코어, KCR4를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

넷 자료의 조직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대

표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색인하는 방법, 웹 자료를 기술하

기 위해 고안된 더블린 코어 등과 같은 메

타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도서관에서 전

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MARC 형식으로

목록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또

한 레코드작성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게 되

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MARC 레코드

의 예시를 통해 논급하였다.

앞으로 디지털 전자자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서관 내외적으로 이들

의 조직 및 관리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인

식될 것이다. 더블린 코어와 같은 또 다른

새로운 조직방법들이 고안되겠지만 당분간

은 이용자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M A R C

형식과 이들 규칙의 공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OCLC의 CORC 시스템도

MARC 21과 더블린 코어를 병행하고 있

는 것을 보면 아직은 절대적인 규칙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은 기존의

MARC 시스템이 전자자료의 조직을 위해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도서관계에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전자자료의 목록

과 관련하여 지금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조만간 이들의 노

력으로 새로운 조직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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