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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교과과정의 특성과 변화, 기록관리
학과 문헌정보학의 관련성, 기록관리학의 각 지식범주별 교과목의 수와 분포를 분석하고 앞으로 기록관리 교과과정
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 다. 미국의 기록관리학과 비교하여 한국의 기록관리학은 지식범주별 공통필수 교과
목이나 선수 과목 설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기록관리의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통합된 환경 안에서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과 비판적 사고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 교과과
정의 강화로 기록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체계적인 실습과 인턴쉽의 제공, 세미나와 특강, 논문 작성을 
통한 연구 능력의 강화가 복잡해지는 기록관리 업무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게 할 것이다. 

주제어: 기록관리교육,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기록학, 지식범주, 교과목, 인턴쉽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are and analyze archival curriculum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spects of specializations, changes, relationships between archival science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umbers of the courses and their proportions, and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the revised archival curriculum. Archival Science in Korea needs to prepare a more systematic and firm 
foundation by opening commonly required or prerequisite courses according to each component of the 
archival body of knowledge. Based upon the reinforcement of the methods of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integrate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f critical thinking skills, the effectiveness of archival 
management should be approached in curriculum. And strengthening of research skill through providing 
of systematic practicum and internship, seminar, workshops and writing thesis will prepare problem solving 
skills in complicated archival work.

Key words: archival education, curriculum,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rchival science, archival 
knowledge, courses, inter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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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6년간 한국에서 기록관리 교육은 엄청

난 속도로 진행되어왔다.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수와 제공되는 교과목의 수가 모두 증가하 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학은 문헌정보학

이나 역사학의 특수한 세부 분야가 아닌 독립

된 분야로의 깊이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기

록관리학의 시작이 역사적 가치를 갖는 기록물

의 수집, 평가, 정리, 활용 및 보존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이나 역사학과 깊

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에 10개 이상의 대학원 과정이 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기록관

리교육과 관련된 지침서나 최소 수준을 설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에 “공공기

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목포

대가 협동과정을 처음 신설한 이래로 기록관리 

교육기관이 단기간에 양적으로 늘어나게 되었

다. 교육과정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고 교육과정을 운 할 전문인력 

역시 극소수 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임 교원, 교육 시설과 학생의 자질이 교육 정

상화에 필수적이지만 교육의 틀로서 교과과정

이 잘 만들어지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 함

양은 물론 자동적으로 능력 있는 기록관리 전

문가 배출을 가져오는 게 된다. 그러므로 기록

관리학의 교과과정은 전문기록관리요원 양성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 연구의 목적

기록관리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은 탄탄한 

기록관리 교육을 받고 기록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학 교육에 관한 거

의 모든 선행연구가 외국의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제도를 소개하거나 지식 범주를 나누는 수

준에 그쳐 아직까지 세부 교과과정에 관한 논

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기록관리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교과과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의 

내용을 교수하고 관련 학문에서 가져와야할 부

분은 가져와서 그 내용을 집약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이 기록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원에서 기

록관리 교과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기록관리학 교과목과 문

헌정보학 교과목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지? 기록관리학의 각 지식 범주를 교과과정에

서 어떻게 적절히 전달하고 있는지? 최근 정보 

관련 분야의 집중이 기록관리학에는 어떤 향

을 주고 교과과정에 반 되고 있는지? 등을 중

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의 기록관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의 공통성, 차별성, 다양성, 그 안에서의 특징을 

논하고자 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미국과 한

국의 기록관리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정된 교

과목의 수와 교과목명, 교과목 기술에서 제시

하고 있는 교과 내용,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반

된 교과과정의 변화, 지식 범주에 따른 해당 

교과목의 파악, 핵심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의 

차별성 등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기록

관리 교과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

을 설정하여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이론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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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겸비한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기록관리 교육

기관에서 설정한 교과목을 바탕으로 교과과정

을 비교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과 미

국의 기록관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중 특히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고찰하

다. 둘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원 

수준의 기록관리 교육기관을 문헌정보학 소속

의 대표적인 6개 교육기관으로 선정하 고 한

국의 기록관리 교육 11개 대학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의 내용을 분석하 다. 셋째, 각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과정의 지식 범주

를 기본지식, 핵심지식, 보충지식, 실무지식, 연

구지식으로 나누고 교과목명과 교과목 기술을 

바탕으로 각 지식 범주를 구분하 다. 이를 통

해 각 범주별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파악

하고 한국의 교과과정 개편시 반 해야할 요소

를 끌어내고자 하 다. 넷째, 폐지교과목, 신설

교과목, 교과목명의 변경 등 교과과정의 개편

이 이루어진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의 

변화를 찾고자하 다.

1.3 선행연구

기록관리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한복희

(1994)와 김상호(1998)가 전문교육의 방향에 

대한 초기 문제 제기를 하 고 이상민(1998)은 

1994년 SAA Guidelines를 상세히 분석하고 

중국, 홍콩, 일본의 양성과정에 대한 소개 및 자

격증 제도를 언급하 다. 김기석(1999)과 김태

수(1999)는 개설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

안을 하 으며 이승휘(2000)는 중국의 양성과

정을, 김 애(2000)는 독일의 양성과정을, 김용

원(2001)은 일본의 양성과정을, 김정하(2001)

는 이탈리아의 교육과정을 상세히 소개하 고 

최정태(2000), 최정태와 윤송원(2001)은 국내 

신설 대학원 교육과정의 개선책을 모색하 다. 

이후, 정연경(2002a,b)은 캐나다의 교육프로그

램을 소개하 고 미국의 문헌정보학 대학원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관리 특성화 프로그램

의 한계를 지적하 다. 그리고 정연경(2003a,b)

은 한국과 북미의 교육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필수 요소를 

제시하 으며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를 

크게 기본지식, 핵심지식, 보충지식, 실무지식, 

연구지식으로 구분하 다. 또한 김익한(2003)

은 명지대학교 기록관리학 교과과정 변화를 통

해 체계적인 교육, 석사논문의 완성과 철저한 

심사가 전문가 양성제도의 질을 담보하는 기본

적인 요소라고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선진 

외국의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실제 대학원 교과

과정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기록관리교육에 관한 국외 연구로 

Cox(1988), O'Tool(1990), Duranti(1993)는 

기록관리에서 필요한 지식범주를 구분하 으며 

Pemberton과 Nugent(1995)는 문헌정보학, 기

록관리학, 레코드관리학이 하나의 통합된 교과과

정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Cox

와 Rasmussen(1997)은 문헌정보학 대학원의 

특성화로 기록관리 및 정보기술을 들었고 Dears- 

tyne과 Barlow(1999)는 진보적인 문헌정보

학 대학원의 전통을 강점으로 한 Univers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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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의 기록학 프로그램을 소개하 다. 

Gilliand-Swetland(2000)는 기록관리학 교육

에서의 연구 능력의 습득과 연구 수행을 강조

하 고 Wosh(2000)는 기록관리학 교육이 연

구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서 연

구가 통합되야한다고 하 다. Jimerson(2001)

은 기록관리의 핵심지식을 학제적으로 보고 실

무 경험과 심층 연구를 모두 다루어야한다고 하

다. Cox, Yakel, Wallace, Bastian, Marshall 

(2001)은 북미의 기록관리학을 다루는 문헌정

보학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조명하고 

각 대학원의 특성을 파악하 다. Yakel(2004)

은 21세기 기록관리 전문직 교육에 있어서 기

록관리학이 독립된 분야로서 정보 전문직 안에

서의 도전과 기회를 갖는다고 하 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다양한 국가의 기록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소개와 특성화, 기록관리 

지식 범주의 설정으로 이루어져왔다. 각 교육

기관의 교과과정이나 교과목에 관한 상세한 분

석이나 비교, 개편의 방향, 해당 지식 범주의 파

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실질

적인 교과과정 개편이나 지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의 변천

기록관리 업무의 복잡성은 기록관리 전공생

들이 졸업 후에 기록 관련 기관에 진출하여 기

록관리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기록관리 교과과정은 기록전문가의 자질을 개

발하고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핵심 지식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설

계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편되

어야한다. 미국의 경우, SAA의 교육지침서에

서 기본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제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서 기록관리와 관련된 현

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강화가 필요

한 시점이다.

2.1 미국

미국의 기록관리교육의 발전은 1940년대 말

에 American University에서 최초의 정규 기

록관리 교육 교과목을 Ernest Posner가 가르

친 이래 서서히 이루어져왔다. Warner(1971)

는 그의 설문조사에서 7개의 대학이 단일 과목

을 설정하고 있으며 8개의 대학이 2개 이상의 

교과목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 다. 다양한 교

과목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 주로 지역에 있는 

대학 기록관에서 실습이나 도제교육을 시키는 

교과목들을 개설하 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러

한 교과목들은 주로 역사학과에 개설이 되었고 

소수의 도서관학과가 담당하 다. 이러한 교과

목을 가르치는 교수진은 대부분 겸임 교수 다. 

기록관리 전문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

하고 SAA에서 1977년에 처음으로 대학원 교

육 지침서를 개발하 고 점점 더 많이 바람직

한 교육필수요건을 제시하기 시작하 다. 이후, 

SAA가 1994년에 독립적인 기록관리학 석사학

위의 필요성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만 기록

학 석사학위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Cox and et al.(2001)의 연구에 따

르면 대부분의 대학원이 SAA의 지침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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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A(2002)의 

대학원 교육 안내지침서에 따르면 기록관리 교

육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핵심기록관리 지식 

역에서 최소한 18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다. 2001년에 11개 이상의 대학원이 이 

지침서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중 10개가 문헌정

보학이고 1개가 역사학이었다. 이것은 미국 기

록관리학의 중심이 역사학에서 문헌정보학으

로 옮겨졌고 기록관리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나게 증가하 다는 것이다. 

아마도 미국 기록관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전임 교원의 성장일 것이다. Yakel 

(2004)은 기록관리 프로그램 중 역사학과에 10

명, 문헌정보학과에 25명의 전임교원이 있으며 

이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에 꾸준히 지속된 결과라고 하 다. 이러한 전

임교원의 수는 교수와 연구를 담당하는 집단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프로그램이 교

육과정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지대한 향을 

미쳤다고 본다. 

기록관리 교육의 성장은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깊이뿐만 아니라 교과목의 다양성

까지 신세대 기록관리자들에 많은 향을 미치

고 있다. Yakel(2004)은 이러한 젊은 기록관리

자들이 졸업 후 처음으로 전문직에 임용되어도 

기록관리 업무와 실무에 훨씬 더 익숙하며, 최

근 졸업생들의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의 필요성

이 이전 세대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기록관

리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제공을 

개발해야하는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하 다. 

지난 3년간의 교과과정의 변화를 2002년에 

각 대학원의 홈페이지에서 제시하 던 교과목

과 2005년에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교과목을 비

교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미국의 기록관리

학 교육기관의 교과목 중 신설과목이나 교과목

명이 변경된 과목이 꽤 있었다. UCLA의 경우, 

Advanced Seminar in Archival Studies, Ar- 

chives and Preservation Internship, Intro- 

duction to Records Creation, Evalua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를 신설하

고 University of Michigan의 경우, Practicum 

in Archival Administration을 추가하 다. Uni- 

versity of Pittsburgh는 Moving Image and 

Sound Archives를, University of Maryland

는 Information Policy를 추가하 고 University 

of Texas는 프로그램이 Conservation과 Pres- 

ervation Administration으로 세분되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과목들이 추가되었다. Sim- 

mons College는 Evaluation of Information 

Services를 추가하여 6개 대학원의 신설 교과

목에서 공통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웠다. 각 대

학원의 특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빠져있었던 교

과목을 추가하거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

하기 위해 추가되었을 뿐 교과과정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진 않았다. 다만 문

헌정보학 교과목인 정보봉사의 평가, 정보정책

이 뒤늦게 추가되어 이러한 교과목이 기록관리

와 연관이 깊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과목

명의 변경은 대부분 단어의 추가나 삭제로 과목

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UCLA의 경우, Fundamental Bibliography, 

Historical Bibliography, Analytical Bibliography

가 기록관리 교과과정에서 없어져 서지학적인 

측면이 기록관리 교육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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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

한국의 기록관리교육은 1999년 3월에 목포

대에서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시

작한 이래로 2년여에 걸쳐 대학원의 협동과정

이나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 <표 1>에서와 같이 일반대학원의 

협동과정으로 주로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

학, 법학, 컴퓨터학을 중심으로 시작하 기에 

초기에는 대부분 협동과정에 참여한 관련 전공 

교과목을 활용하면서 기록관리학 고유의 핵심

교과목을 열었다. 특수대학원으로 기록관리학

을 일찍 시작한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과 이화

여대의 정책과학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협동

과정과는 다른 측면이 많다. 

김익한(2003)은 명지대학교의 기록관리대

학원은 2002년에 부분적인 개편을 하 는데 보

완지식인 한국근현대법제사연구, 지방지기업

사편찬방법론, 서지학 과정을 폐지하 고 보완

신설 교과목으로 기록관경 론을 추가하 다

고 하 다. 또한 전자적 기록관리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키는 조치로서 정보 기술 

역으로 인터넷 OA의 기초, 정보관리와 DB, 

통계와 컴퓨터를 신설하고 문제해결능력 제고

와 확대를 위해 문헌 연구, 조사, 현장 실습 등

을 복합한 기록관리연구방법론, 기록학논선특

강, 기록사료특강 신설하 다고 하 다. 교과목 

명칭변경은 기록의 정리와 분류를 분류기술방

법론연구로, 구술사방법론을 구술기록관리연

구로, 전자시청각기록관리론을 기록미디어관

리론으로 바꿨다고 하 다.

정책과학대학원의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있

는 이화여대는 정보과학대학원 소속으로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기록관리는 물론 정보학과 관련

된 교과목을 많이 설정해놓은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교과과정 개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교과목명의 변경도 없고 교과목의 상당 

부분이 정보학과 서지학 관련 교과목까지 포함

하여 40개나 설정되어 있어 기록관리학의 지식 

범주를 바탕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외국어대학교의 일반대학원 정보․기록관

리학과도 이화여대만큼 상당히 많은 교과목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 기록관리학에 집중

되어있었으며 최근 전자기록물의 관리를 새롭

게 추가하 고 교과목명의 변경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경남대의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은 가장 많이 

교과과정 개편이 된 대학원이었다. 기존의 교

과목명이 대부분 변경되었고 신설 교과목의 설

정이 많았다. 새로운 교과목은 기록물정리․ 

기술의 이론과 실재, 사기록수집론, 전자기록물

관리론, 구술사연구, 지방자치행정연구 고 대

부분의 교과목명이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예

를 들면 공문서나 자료는 기록물로, ~론은 이

론과 실재로, 제도는 체계로 대부분 바뀌었다. 

개설 초기에는 기록관리학의 용어가 합의되지 

않았기에 동일한 의미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기도 했고 그 결과 교과목명에도 그러한 측면

이 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전공지식을 못 갖춘 경우에는 학부개설과

목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동양사와 생태 환경, 서양사의 이해, 

행정과 조직구조, 도시 및 지방행정, 정책과정

의 이해, 기록관리학의 이해, 지방자치의 이해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었다. 학부 보충 교

과목은 주로 역사학과 행정학의 기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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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목들이었다. 

공주대와 목포대, 부산대, 서울대, 한남대는 

교과목의 변화가 전혀 없었으며 충남대가 기록

물의 기술, 기록의 정리와 선별, 서양기록관리

의 역사가 신설되었고 원광대는 기록정보서비

스론, 기록학 특강, 동양의 기록관리제도사를 

추가하 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대학원 수준 기록관리학 

전공에서 설정한 교과목은 대학원의 특성과 관

심에 따라 지난 3년간 변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

었지만 대부분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의 

교과과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아직 역사가 짧은데 기인하기도 하겠지

만 매년 개설된 교과목의 평가와 전반적인 교

과과정의 흐름을 검토하여 정기적인 개편 작업

이 필요하다. 또한 설정된 교과목이지만 전혀 

개설이 되고 있지 않는 교과목들에 대한 검토

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 비교 분석

미국은 정규 기록관리교육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은 이제 겨우 만 6

년을 넘겼다. 이런 상태에서 두 국가에서 설정

해 놓은 교과목을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표 2>에서와 같이 기

록관리학의 설정된 교과목이 대부분 10여개에

서 30여개에 이르는 정도로 각 대학원마다 강

조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상당히 정리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학원

에서 기록관리학에 설정된 교과목은 <표 1>에

서와 같이 지나치게 그 수가 많은 대학원이 있

었으며 통합시킬 수 있는 성격의 교과목도 매

우 많았다. 대학원에 따라 10개 교과목에서 40

개 교과목에 이를 정도이며 모든 대학원의 필

수나 공통 교과목도 있었지만 그 외 선택 교과

목이 매우 다양하 다. 이는 교육지침서의 부

재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협동과정의 

각 참여전공의 특성을 반 한 교과목 설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과목의 수

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오히려 질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설정과목만 엄청나게 하

고 개설하는 교과목은 극히 제한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기록관리교육의 각 지

식 범주에 따른 교과목의 설계 및 조정이 필요

하다.

   3. 기록관리학의 지식 범주와 
교과과정

기록관리학 지식 범주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것

은 SAA의 교육지침서(2002)와 ACA의 Hand- 

book for Archival Certification(2003)이다. 

정연경(2003)은 이 두 가지와 선행 연구 결과

를 토대로 기록관리학의 지식범주를 기본 지식, 

핵심 지식, 보충 지식, 실무 지식, 연구 지식으

로 구분하 다. 기본 지식은 기록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며 기록관리학

과 관련된 이론 및 분야들에 대한 지식을 포괄

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지식은 기록전

문가로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능

력을 말하며 보충 지식은 기록관리학과 접한 

연관을 갖는 타학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다. 실

무 지식은 기록관리 이론의 실제 적용을 현장

에서 경험하는 실습을 말하며 연구 지식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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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 보고서, 포트폴리오 작성과 같이 특수

한 주제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이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과

정을 통해 학문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3.1 미국

설정된 기록관리 지식 범주를 근거로 미국의 

대학원 교과과정을 분석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기본 지식 범주에 해당하는 기록물 또는 

레코드의 이해는 모든 대학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핵심 지식 범주는 기록물 보존과 보호 

역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는 기록물 평가, 정보관리,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정보 기술 관련 교과목이 많았다. 보충 지

식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

어 있었으며 주로 문헌정보학 과목이었다. 김

희정(2005)은 인용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5년

간 미국의 기록관리학 지적구조가 기록관리 원

칙과 평가 관리 역, 아카이브 역사 역, 정부 

정책 역, 이용자 서비스 역, 전자기록관리

(표준, 메타데이터) 역, 디지털 보존 역이

라고 구분을 하 는데 이는 교과과정에서도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무 지식과 연구 지식은 모든 대학원이 강

조하고 있었는데 실무지식으로서 인턴쉽은 정

규적인 기록관리 교육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

져온 전문직의 도제적인 측면을 반 하고 지속

되고 있었다. 실습은 모든 대학원에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습의 제공방법은 프로그램마다 매

우 달랐다. 봉급을 주는 곳도 있었고 안 주는 

곳도 있었으며 필수인데도 있고 선택으로 한 

곳도 있었다. 독립된 과목이나 수업과 통합하

여 진행되고 있었으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요시간이 또한 다양했고 필드 스터디, 인턴

쉽, 실습과 같이 조금씩 다른 성격을 띠기도 하

다. 공통점은 교수가 감독하며 승인된 기관

에서 진행되고 분명히 정의된 업무와 목적을 

갖고 동료와의 토론, 기록 관련 기관의 평가나 

교수진의 감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

이었다. 모든 실무가 기록관리 교육자의 직접

적인 감독 아래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주

어 다양한 기록관에서 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

도 있었다. University of Maryland는 Field 

Study in Archives,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라는 과목에서 120시간에 걸쳐 

Library of Congress, Smithsonian Institution, 

National Archives, Maryland State Archives, 

Archives of American Art, Folger Shakespeare 

Theatre와 같은 기관에서 인턴쉽을 하고 있었

다. University of Michigan의 경우, 주당 40시

간 씩 9주에 걸친 여름방학 기간에 인턴쉽을 제

공하고 있었으며 Simmons College는 1학기에 

걸친 인턴쉽을 주당 12-18시간에 걸쳐 직접 경

험이나 연구, 프로젝트 참여 방식으로 진행하

고 있었다. 일부 교과목은 인턴쉽을 동시에 진

행하여 Introduction to Archival Methods에

서 60시간, Administration of Archives and 

Manuscripts Collection에서 60시간의 실습 경

험을 쌓아 교실에서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었다.

연구 지식도 논문 필수가 아닌 경우라도 상

당히 많은 세미나, 개별연구과제, 특별 프로젝

트, 논문연구와 같은 과목이 설정되어 개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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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었다. 

인턴쉽 기관의 연구나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연

구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도 실습과정의 한 부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이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

시켜주고 졸업 후 현장에서의 문제해결능력으

로 바로 연결되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는 논문 

대신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했는데 개인별 연

구논문, 레코드 처리 과정 분석, 기록 표현이나 

참고 도구, 수집이나 정책평가, 기록 관련 웹 정

보원의 분석, 이용자 연구, 기록의 가치에 대한 

사례 연구, 실습 결과물,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해 

대학원 과정에서 학생 자신이 직접 배운 내용

과 전문적인 시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

는 것이 석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3.2 한국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초기의 연구

로 최정태(2000)는 신설 9개 국내 대학원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기록관리학의 주요 현황과 개

선책을 제시하 는데, 그는 기록관리학의 주제 

분야를 기초 역, 내용 역, 관리 역, 보조

역, 기타 역의 5 부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

다. 관리 역보다 내용 역, 보조 역이 더 

많이 개설된 현상을 보이는 점을 지적하 으며 

수집이나 보존 등의 중요 과목이 편성되지 않

은 점과 국내보다 외국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많은 점을 지적하 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11개의 대학원에서

는 기본지식범주에 해당하는 기록관리학 개론

을 10개 대학원의 입문과정으로 설정하고 있었

다. 경남대는 학부 과목으로 기록관리학의 이

해를 개설하고 필요하면 학부 보충과목으로 수

강하게 되어 있었다. 핵심지식범주 아래 설정

된 세부 역은 기록물의 평가와 수집, 기록물

의 정리와 기술, 기록관리의 역사, 기록관련 법

과 제도, 기록관리에서 컴퓨터 기술의 적용이

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교과목을 갖고 있는 

분야가 기록관리의 역사와 사료, 제도사, 국내

외 기록관리체계 다. 기록관리의 역사는 모든 

기록의 생성, 기록 매체, 기록 관리와 다양한 형

태의 기록에 관한 내용, 그 안에서 구성된 지식

을 바탕으로 중요한 현대 기록관리 기능을 수

행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기록의 역사와 문제를 

모두 다루는 교과목으로 모든 대학원에 설정되

어있었다. 그리고 최근 전자기록물에 대한 관

심을 보여주듯이 전자기록관리나 전산화 관련 

과목을 상당수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

관리 전문직 윤리에 관한 독립 교과목은 전혀 

없었고 기록관 운 이나 경 에 관한 과목도 

의외로 많지 않았다. 기록물의 정리는 분류와 

기술로 구분이 된 경우도 있었고 기록정보조직

론으로 함께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김희

정(2005)은 인용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국내 

기록관리학 지식구조가 기록관리정책 및 인력

제도 역, 기록보존소 제도 역, 기록관 기능 

및 역할 역, 역사기록물 관리제도 역, 기록

물 수집과 분류 역, 디지털 보존과 전자기록

물 관리 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고 하 는

데 교과과정에서도 이 경향이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

구와 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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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지식범주에서는 행정조직이나 체계, 한

국근현대사, 한국지방사, 행정법, 정보관리시스

템, 정보정책, 데이터베이스관리가 주를 이루었

다. 한국근현대사는 기록물을 다루는 기록관리

자들을 위해 레코드와 기록물의 역사를 이해하

기 위한 거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연구 기술을 

접하게 하는 교과목으로 많이 설정되어있었다. 

특히 행정학과 역사학, 문헌정보학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협동과정으로 

설치되었기에 당연한 결과이면서 기록관리의 

학제적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

리고 연구방법론은 주로 기록관리연구방법론, 

구술사연구, 세미나, 특강을 통해 총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실무지식범주는 주로 기록관리실습으로 운

이 되고 있었지만 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을 미국에서와 같이 제시하지 않았다. 실습 

대상 기관은 상당수 있어도 실제로 실습을 감

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처럼 장기간에 걸친 인턴쉽은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정태(2000)는 실습기

관의 확대를 강조하 으나 우선 내실 있는 실

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지식범주는 논문연구나 논문작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논문을 쓰지 않고 6학점

에 해당하는 교과목 이수나 실습으로 대신하는 

대학원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구나 ~특강

으로 이루어진 교과목은 미국에 비해 매우 적

은 편이었다.

기록관리학의 5개 지식 범주에서 주로 많이 

다루어진 교과목을 정리해보면 기록관리학개

론, 기록의 평가와 수집, 한국고문서연구, 근현

대자료론, 기록미디어관리론, 기록정보조직론, 

기록정보서비스론, 기록보존, 전문기관의 기록

관리, 한국기록관리의 역사, 외국의 기록관리의 

역사, 한국의 기록관리체계, 기록물관리법, 외

국의 기록관리제도, 전자기록관리개론, 색인 및 

검색, 행정체계론, 한국근현대사연구, 행정법, 

정보관리시스템, 정보정책론, 데이터베이스관

리, 구술사연구, 기록관리연구방법론, 기록관리

실습, 논문연구로 26과목 정도가 된다. 대학원

에서 기록관리학의 졸업이수학점이 24학점인

데 비해 기록관리학의 지식 범주별로 다루어야

할 교과목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결국 이것은 

기록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석사과정 이수

학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이수학점이 조정

될 때까지 일단은 기록관리 지식범주별로 필수

과목이나 선수과목을 만들고 교과과정을 통합

할 필요성이 있다.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핵

심지식범주의 세부 역별로 교과목을 나누어 

각 역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접해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3 비교 분석

미국의 36~48학점이나 한국의 24학점이란 

대학원 과정의 이수 학점 안에서 기록관리 실

무자가 되어 필요로 하는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모두 제공할 수는 없지만 기록관리지식

범주에 따라 필수적인 부분은 교과과정에 반드

시 반 되어야한다. 미국의 경우, 핵심지식범주

의 기록물 보존과 전자기록물 관리, 기술적 적

용이 강조되고 있었던데 비해, 한국의 경우, 핵

심지식범주의 역사적, 제도적인 측면과 보충지

식으로서 협동과정으로 참여한 전공인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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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학, 문헌정보학, 컴퓨터학을 중심으로 교

과목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다

학문적 지식은 기록관리학 교육내용을 심화시

키고 연구자들의 시야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교

과목을 앞으로 더 개발해야하며 전 학문 역으

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

서는 기록관리 전문직이나 전문직 윤리에 관한 

교과목은 전혀 개설이 안 되어있었고 기록관 

경 이나 분야별 기록물 관리가 의외로 많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의 보완도 필요

하다. 정보공개도 기록관리에서 갈수록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2개 대학원에

만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대부분 기록정보서비

스론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김희정(2005)이 최근 5년간 

국내외 미국의 기록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파

악한 지적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연구

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기록관리학 관련 법제

도정책 연구 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으며 미국의 경우, 디지털 보존과 전자기록

물 관리 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향후 연구방향을 전자

기록물 기술,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보존과 아

카이빙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기반의 기록관

리 연구 역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듯이 교과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

이 필요하다. 

기록관리학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황

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도 매우 강조되어야

하므로 이론과 함께 실습 교과목이 좀 더 구체

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과목을 각

각 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론 및 실습 교과

목으로 개발하여 이론을 다루면서 동시에 실습

도 해보는 형식을 시도해 볼만하다. 이를 위해

서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실습기관을 미

리 찾아내어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기관 실무자와의 협조와 준비 작업이 선행

되어야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턴쉽을 어느 

기관으로 나가느냐가 대학원 프로그램의 중요

한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을 만치 실습은 다양

한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기록관리자의 지도 

아래 전문직에 필요한 이론, 방법, 실무의 상호

관계를 터득하게 해 주고 미래의 직업 세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국에서는 각 대학원과 유관 기관의 협정을 통

한 인턴쉽 또는 실습 프로그램을 방학동안에 

정기적으로 운 하고 교과 수업을 통한 충분한 

실습도 경험해 본 후,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록과 관련된 현안을 고민하고 비평

하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논문 작성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연구과제나 특강 또는 핵심

지식범주나 보충지식범주의 교과목에서 논고 

작성을 통해 키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학원은 연구 수행으로 이끌 수 있는 세미나, 

특강, 개별과제 등의 연구 관련 교과목 개설이 

부족하므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충분히 

읽고 토론하는 교과목의 개발이 시급하다.

  4.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의 개편 
방향

교과과정에서 이론은 실용적인 능력을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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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교과내용이 실용적 적용

이 가능해야함을 뜻한다. 이론이 실용적이기 

위해서는 이론적 접근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4.1 문제점

한국과 미국의 교과과정을 비교해보면 일단 

졸업이수학점이 미국은 최소 36학점인데 비해 

한국은 24학점에 불과하여 기록관리 전반에 관

한 교과목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다. 게

다가 한국은 필수과목이 매우 적게 설정되어있

고 대부분 개론과 역사에 치중되어있는 반면에 

미국은 상당히 많은 필수과목을 갖고 기록관리

학개론, 보존, 전자기록물관리, 정보기술, 기록

물 정리와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한국에

서는 기록관리제도와 관련법, 행정체계, 근현대

사가 선택과목에서 강조되었다면 미국은 보존, 

레코드경 , 특수기록물 관리에 치중하고 있었

다. 이는 한국에서 기록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

와 기록물 출처인 조직에 무게를 두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기록물의 활용을 위한 처리와 보존

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겠다. 이

는 최정태(2000)가 지적했던 정보기술의 적용

과 보존 측면의 강화가 여전히 해결해야할 부분

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록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턴쉽이 유관기관과의 협

조로 매우 중요한 교과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

으며 인턴쉽에 대한 평가까지 해오고 있다. 그

래서 Bastian(2002)은 기록관리 전문 교육에

서 인턴쉽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인

턴 감독자의 일차적인 관심과 정성, 프로젝트

의 중요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필요성, 인턴

쉽 기관의 적극적 지원, 교육프로그램의 지침

이 인턴쉽의 성공 요소라고 하 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한 실습을 할 수 있

는 여건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4.2 개선방안

무엇보다도 기록관리학 졸업 이수학점이 최

소한 30학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겠다. 그리고 

기록관리 필수과목을 충분히 설정하여 기초적

인 이론과 원칙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다. 당분

간 이수 학점의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과목의 수는 최소한 기록관리 지식범주별

로 1개 교과목은 반드시 수강하게 한 후, 나머

지 3개 교과목은 관심 있는 분야나 역에서 선

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교과과

정 설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록관리학의 핵심

과목을 바탕으로 기초를 탄탄히 해 놓고 선택

과목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연구하여 논문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논문작성으

로 들어가기 전에 논문자격시험은 논문을 쓸만

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는지 철저하게 자격 

여부를 따지고 평가 관리되어야할 것이다. 

논문 작성은 교과목과 인턴쉽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기록관리의 쟁점을 깊이 있게 탐색

함으로써 일상적인 기록관리 업무의 가치에 대

한 분석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중요한 문제의 인식, 개념화, 정보

의 분석과 조합, 기술의 학습과 소통을 경험하

게 된다. 또한 논문 작성은 기록관리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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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융통성과 적응성을 키워줄 뿐만 아니

라 전문직 전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까지 길

러준다. 그러므로 논문 작성과 교수진의 지도

는 상당히 요구가 많고 시간을 소요하는 작업

이지만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해

주며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

하기 위한 준비로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실습은 교수의 안내와 수업준비가 매

우 중요하고 실습기관의 담당자가 스승, 교사, 

비평자로서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턴쉽은 전문직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시키

는 것이고 모든 요소가 조심스럽게 균형을 이

뤄야하므로 교수나 학생, 실습기관의 담당자와 

기록관리사들 모두 책임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어야한다. 

5. 결 론

한국의 기록 전통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

지만 공식적인 기록관리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지는 2000년 전후로 비교적 단기간에 교

육프로그램이 형성되었다. 교과과정의 우수성

은 바로 제대로 된 전문가 양성과 직결되어있으

므로 교과과정의 주기적인 검토와 개편은 늘 염

두에 두어야할 사안이다. 기록관리학 교육이 자

리를 잡고 특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시

작한지 얼마 안 되는 한국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후발성의 

이익과 한국 기록관리학의 교과과정 개편 방향

을 잡는데 도움이 될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의 기록관리 교육은 그 자체의 분명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기반 안에서 교과목을 제

공하고 구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

의 발전과 함께 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 안에

서 다양한 정보의 통합과 집중을 키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은 좀 더 폭넓은 범주의 기술적인 능력, 

지식 경  기술, 이용자 상호작용 방법, 장서개

발 기술을 장르와 기관, 형태를 떠나서 학습하

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통합된 환경 안에서 기

록관리 교육자들 자신이 기록관리 이론과 기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면하게 될 정보 문제

로의 학제적 접근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져

야만 학생들은 기초적인 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비판적 사고 능

력을 습득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은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무

적인 요소까지 포괄하는 전문직 교육의 특성을 

가지면서, 서비스 지향적이고, 동일한 교육방법

과 정보기술을 사용하므로 기록관리학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Casey, Carman과 

MacDonald(1997)는 정보학 분야에서 기록관

리학, 레코드 경  분야가 서로 상호 교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교과과정 설계시 이를 반 해

야한다고 하 다. 또한 Duranti(2001)는 기록

관리학을 기록과학, 즉 정보시스템의 하나로 

보았으며, Ribeiro(2001)도 기록관리학이 역사

적 기술적인 흐름에서 과학적 정보기술적인 방

향으로 전환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듯이 기록관

리 연구방법과 개념의 전환을 교과과정에 반

해야할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학을 기

반으로 한 교과과정 강화가 기록관리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 토론과 개별 과제, 인턴쉽과 

논문 작성은 좀 더 확실히 기록관리 업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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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적인 요구를 가져올 수 있으며 보다 체계

적인 실습이나 인턴쉽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련 실무기관과 교육기관

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각 

대학의 기록관과 특수 장서실, 박물관을 시작

으로 실습 기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

습 프로그램을 각 기관에 맞게 개발해야한다. 

또한 논문 작성은 학생들이 기록관리학적으로 

사고하게 교육하는 역할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

금 중요한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

게 하고 개념화하고 적합한 정보원을 연구하고 

결과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조합하며 다른 사람

들과 공유하게 한다. 이러한 연구 능력은 독립

된 분야로 학문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

며 탄탄한 연구 토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

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

는데 그 이유는 기록관리 업무가 점점 더 복잡

해지고 기록물의 사회적, 문화적, 경 적 역할

의 다양성 안에서 레코드의 양과 다양성이 엄

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의 강의계획

안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나

은 강의계획안의 바탕이 되고 기록관리학 교과

과정 연구회를 구성하여 교과과정 개편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연

구회의 연구와 활동은 교과과정의 개편을 가져

오고 궁극적으로 기록관리학 교육의 지침서로 

발전될 수 있다. 교과과정의 공통 기준이나 지

침서 개발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루어져야할 

사안이지만 충분한 자질을 갖춘 기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 동양과 서양의 

기록관리학 교과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

으로 한국의 기록관리학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와 단일화된 기본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전문인력 확

보 및 능력 개발에 따르면 대학 기록관리교육

과정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 교육의 중심과 

공통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과정 기술에 

대한 내용 분석과 주기적인 평가가 후속 연구

로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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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미
국
의
 기

록
관
리
제
도
사

시
청
각
기
록
관
리
론
⊙

유
럽
의
 기

록
관
리
제
도
사
⊙

재
난
관
리
론
☆
, 
전
자
기
록
관
리
론

한
국
고
문
서
분
류
관
리

한
국
근
현
대
기
록
사
료
와
 구

술
자
료
⊙

한
국
기
록
관
리
법
규
⊙

한
국
지
방
사
와
 지

방
기
록
관
리
⊙
(1
6과

목
) 

기
록
관
리
기
관
 경

론
, 
기
록
문
서
목
록

기
록
문
서
분
류
, 
기
록
물
 보

존
론

기
록
물
 자

동
화
론
: 
색
인
 및

 검
색

기
록
자
원
개
발
론
, 
기
록
정
보
관
리
론

기
록
정
보
관
리
특
론
 1
, 
2.

외
국
의
 기

록
관
리
제
도
 연

구
전
문
기
관
 기

록
물
 관

리
론

전
자
 &

시
청
각
 기

록
물
 관

리
론

한
국
 근

현
대
 기

록
사
료
론

한
국
 기

록
물
관
리
관
련
법
 연

구
한
국
기
록
관
리
역
사
(1
5과

목
)

보
충
지
식

정
보
정
책
 및

 정
보
법

한
국
법
사
연
구
 

행
정
체
계
론

헌
법
행
정
법
기
초
(4
과
목
)

정
보
관
리
체
계
론
⊙

한
국
행
정
체
계
론
⊙

행
정
법
총
론
⊙
(3
과
목
)

고
서
형
태
론
, 
고
전
 강

독
, 
뉴
미
디
어
조
직

데
이
터
베
이
스
관
리
시
스
템

디
지
털
도
서
관
, 
인
터
넷
 자

원
 조

직
자
연
어
처
리
 특

론
, 
전
자
정
보
관
리
론
, 

정
보
관
리
연
구
방
법
론
, 
정
보
시
스
템
평
가
론

지
식
관
리
, 
지
식
정
보
검
색
론

지
식
정
보
관
리
론
, 
지
식
정
보
색
인
론

지
식
정
보
서
비
스
론
, 
지
식
조
직
 1
, 
2

지
식
조
직
특
강
, 
지
식
처
리
론

한
국
서
지
학
, 
한
국
의
 인

쇄
문
화
, 

한
국
전
적
론
(2
2과

목
)

실
무
지
식

기
록
관
리
실
습
(1
과
목
)

기
록
관
리
실
습
(1
과
목
)

기
록
관
리
실
습
(1
과
목
)

기
록
관
리
 실

무
 실

습
(1
과
목
)

연
구
지
식

기
록
관
리
학
연
구
, 
기
록
관
리
학
연
습

기
록
관
리
학
특
강

대
학
원
논
문
연
구
⊙
(4
과
목
)

기
록
학
논
문
연
구
Ⅰ
☆
, 
기
록
학
논
문
연
구
Ⅱ
☆

기
록
학
특
강
☆
(3
과
목
)

구
술
사
 연

구
(1
과
목
)

합
계

10
 과

목
17
 과

목
24
 과

목
40
 과

목
실
습

실
습
과
목
 선

택
실
습
과
목
 선

택
기
록
관
리
실
습

실
습
과
목
선
택

연
구

논
문
 필

수
 

논
문
 연

구
논
문
 필

수
논
문
 또

는
 P

ra
ct
ic
um

논
문
과
 6
학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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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
> 
한
국
의
 기
록
관
리
학
 교
육
 프
로
그
램

대
학
원

충
남
대

한
국
외
대

한
남
대

소
속
/명

칭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일
반
대
학
원
-학

과
간
협
동
과
정

-기
록
보
존
학
, 
국
사
학
, 
문
헌
정
보
학
과
, 
사
학

정
보
·기

록
관
리
학
과

일
반
대
학
원
 

기
록
관
리
학
과

일
반
대
학
원
-학

과
간
 협

동
과
정

학
위
명
칭
 및

이
수
학
점

석
사
: 
24
학
점

석
사
: 
24
학
점
 

석
사
: 
24
학
점

설
치
연
도

20
00
. 
3.

20
00
. 
3.

19
99
. 
11
.

지 식 범 주 별 교 과 목

기
본
지
식

기
록
관
리
학
개
론
*(
1과

목
)

기
록
관
리
학
개
론
(1
과
목
)

기
록
관
리
학
개
론
*(
1과

목
)

핵
심
지
식

고
문
서
 연

습
, 
근
현
대
자
료
론

기
록
물
 보

존
처
리
, 
기
록
물
의
 기

술
☆

기
록
의
 정

리
와
 색

인
기
록
의
 정

리
와
 선

별
☆

기
록
자
료
분
석
론
 1
, 
2

기
록
자
료
의
 종

류
, 
기
록
정
보
검
색

기
록
정
보
서
비
스
, 
동
양
기
록
관
리
의
 역

사
동
양
사
 사

료
강
독

분
야
별
 기

록
물
 관

리
론
 1
, 
2

서
양
기
록
관
리
의
 역

사
☆

서
양
사
 사

료
강
독
, 
역
사
자
료
론

전
자
기
록
물
의
 관

리
⊙

한
국
기
록
관
리
의
 역

사
* 

한
국
기
록
물
관
리
제
도
(2
1과

목
)

고
문
서
세
미
나
, 
기
록
관
리
제
도

기
록
물
관
리
론
, 
기
록
물
관
리
법

기
록
물
목
록
학
, 
기
록
의
보
존

기
록
의
운

과
 수

집
, 
기
록
의
정
리
와
 분

류
기
록
의
평
가
와
 공

개
, 
기
록
정
보
서
비
스

기
록
정
보
조
직
론
, 
동
양
기
록
관
리
의
 역

사
보
존
과
학
연
구
, 
서
양
기
록
관
리
의
 역

사
외
국
의
 기

록
관
리
체
계
, 
전
문
기
록
의
 관

리
전
산
기
록
관
리
개
론
, 
전
자
기
록
물
의
관
리
☆

한
국
기
록
관
리
의
 역

사
, 
한
국
기
록
사
료
연
구
, 

한
국
의
 기

록
관
리
체
계
, 
한
국
사
자
료
론
(2
2과

목
)

기
록
의
 보

존
기
록
의
 평

가
와
 수

집
기
록
정
보
서
비
스

기
록
정
보
조
직
론

외
국
의
 기

록
관
리
역
사

외
국
의
 기

록
관
리
체
계
 

전
산
기
록
관
리
 개

론
*

한
국
근
현
대
사
 자

료
론

한
국
의
 기

록
관
리
역
사

한
국
의
 기

록
관
리
체
계
(1
0과

목
)

보
충
지
식

서
양
문
화
사
론

정
보
자
원
관
리
론
 1
, 
2,
 정

보
정
책
론

지
방
사
연
구
, 
한
국
근
현
대
사
연
구

한
국
문
화
사
론
, 
한
국
법
제
사

한
국
사
 사

료
강
독
, 
행
정
관
리
론

행
정
사
, 
행
정
체
계
론
(1
3과

목
)

데
이
터
베
이
스
론
, 
도
서
관
운

론
,

정
보
관
리
체
계
론
, 
정
부
조
직
론
, 
행
정
과
기
본
권
, 

행
정
관
리
론
, 
행
정
법
, 
행
정
사
무
처
리
, 

행
정
정
보
체
계
론
, 
행
정
조
직
론
(1
0과

목
)

색
인
 및

 검
색
론
, 
실
용
 데

이
터
베
이
스

정
보
관
리
체
계
론
, 
지
방
사
연
구

한
국
근
현
대
사
 연

구
, 
행
정
과
 기

본
권

행
정
관
리
론
, 
행
정
법
, 
행
정
사
무
처
리

행
정
정
보
체
계
론
, 
형
태
 서

지
학
☆
(1
1과

목
)

실
무
지
식

기
록
관
리
실
습
1,
 2
(2
과
목
)

기
록
관
리
실
무

기
록
관
리
실
습
(2
과
목
)

기
록
관
리
 실

습
(1
과
목
)

연
구
지
식

논
문
연
구
1☆

(1
과
목
)

구
술
사
방
법
론

기
록
관
리
학
세
미
나
⊙

기
록
관
리
학
연
습

기
록
관
리
학
특
강

기
록
학
연
구
방
법
론
(5
과
목
)

기
록
관
리
학
 연

습
기
록
관
리
학
 특

강
(2
과
목
)

합
계

38
 과

목
40
 과

목
25
 과

목

실
습

실
습
과
목
 선

택
실
습
과
목
 선

택
수
업
 중

 현
장
 실

습
. 

연
구

석
사
논
문
 필

수
석
사
논
문
 필

수
석
사
논
문
연
구
Ⅰ
, 
Ⅱ
 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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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 
미
국
의
 기
록
관
리
학
 교
육
 프
로
그
램

대
학
원

U
C
L
A

U
ni
ve
rs
it
y 

of
 M

ar
yl
an

d
U
ni
ve
rs
it
y 

of
 M

ic
hi
ga

n

소
속
/명

칭
G
ra
du

at
eS

ch
oo
l 
of
 E

du
ca
ti
on
 &

 I
nf
or
m
at
io
n 

S
tu
di
es
 

(G
S
E
&
IS
):
 D

ep
ar
tm

en
t 
of
 E

du
ca
ti
on
/ 

D
ep
ar
tm

en
t 
of
 I
nf
or
m
at
io
n 

S
tu
di
es
.

C
ol
le
ge
 o
f 
In
fo
rm

at
io
n 

S
tu
di
es
 /
 S

pe
ci
al
it
y 

in
 a
rc
hi
ve
s,
 r
ec
or
ds
, 
an

d 
in
fo
rm

at
io
n 

m
an

ag
em

en
t

S
ch
oo
l 
of
 I
nf
or
m
at
io
n(

S
I)
 /
 

A
rc
hi
ve
s 
an

d 
R
ec
or
ds
 M

an
ag
em

en
t(
A
R
M
)

학
위
명
칭
 및

이
수
학
점

M
L
IS
: 

M
L
S
: 
36
학
점
(3
0+

6논
문
학
점
)

H
iL
S
(j
oi
nt
 H

is
to
ry
/L

ib
ra
ry
 S

ci
en
ce
 p
ro
gr
am

):
 5
4학

점
(3
0 
L
IS
 +

 2
4 

H
is
to
ry
)

M
S
I-
A
R
M
: 
48
학
점
(A

R
M
 s
pe
ci
al
iz
at
io
n
 

co
ur
se
: 
최
소
한
 1
2학

점
, 
F
ou
nd

at
io
n:

 
12
학
점
, 
C
og
na

te
: 
6학

점
) 

지 식 범 주 별 교 과 목
 

기
본
지
식

In
tr
od
uc
ti
on
 t
o 
R
ec
or
ds
 C

re
at
io
n☆

(1
과
목
)

A
rc
hi
va

l 
P
ri
nc
ip
le
s,
 P

ra
ct
ic
es
, 
an

d 
P
ro
gr
am

s(
1과

목
)

U
nd

er
st
an

di
ng

 R
ec
or
ds
 a
nd

 A
rc
hi
ve
s*

(1
과
목
)

핵
심
지
식

A
m
er
ic
an

 A
rc
hi
ve
s 
an

d 
M
an

us
cr
ip
ts

A
rc
hi
ve
s 
an

d 
P
re
se
rv
at
io
n 

In
te
rn
sh
ip
☆

D
ev
el
op
m
en
t 
of
 M

ul
ti
m
ed
ia
 C

ul
tu
ra
l 
In
fo
rm

at
io
n 

R
es
ou
rc
es

D
ig
it
al
 M

ed
ia
 M

an
ag

em
en
t

F
ol
kl
or
e 
A
rc
hi
vi
ng

(L
IS
 2
02
/F

ol
kl
or
e 
M
20
2)

Is
su
es
 a
nd

 P
ro
bl
em

s 
in
 A

rc
hi
ve
s 
an

d 
L
ib
ra
ry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of
 D

ig
it
al
 R

ec
or
ds

T
he
 P

re
se
rv
at
io
n 

of
 M

ul
ti
m
ed
ia
 M

at
er
ia
ls

R
ec
or
ds
 a
nd

 I
nf
or
m
at
io
n 

R
es
ou
rc
es
 M

an
ag

em
en
t(
9과

목
)

A
cc
es
s 
T
ec
hn

iq
ue
s 
an

d 
S
ys
te
m
s 
fo
r 
A
rc
hi
ve
s 

A
dv

an
ce
d 

A
rc
hi
va

l 
A
dm

in
is
tr
at
io
n

A
dv

an
ce
d 
Is
su
es
 i
n 
M
an
ag
em

en
t 
of
 E

le
ct
ro
ni
c 
R
ec
or
ds
 a
nd

 I
nf
or
m
at
io
n⊙

C
ur
re
nt
 P

ro
bl
em

s 
in
 P

re
se
rv
at
io
n

D
oc
um

en
ta
ti
on
, 
C
ol
le
ct
io
n,
 a
nd

 A
pp

ra
is
al
 o
f 
R
ec
or
ds

L
eg
al
 I
ss
ue
s 
in
 M

an
ag

in
g 
In
fo
rm

at
io
n

L
ib
ra
ry
 a
nd

 A
rc
hi
ve
s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of
 E

le
ct
ro
ni
c 
R
ec
or
ds

M
an

us
cr
ip
t 
C
ol
le
ct
io
ns

P
ri
nc
ip
le
s 
of
 R

ec
or
ds
 a
nd

 I
nf
or
m
at
io
n 

M
an

ag
em

en
t

V
is
ua

l 
an

d 
S
ou
nd

 M
at
er
ia
ls
(1
1과

목
)

A
cc
es
s 
S
ys
te
m
s 
fo
r 
A
rc
hi
va

l 
M
at
er
ia
ls
 

A
pp

ra
is
al
 o
f 
A
rc
hi
ve
s 

M
an

ag
em

en
t 
of
 E

le
ct
ro
ni
c 
R
ec
or
ds

P
re
se
rv
in
g 
In
fo
rm

at
io
n(

4과
목
)

보
충
지
식

D
es
ig
n 

of
 l
ib
ra
ry
 a
nd

 i
nf
or
m
at
io
n 

se
rv
ic
es
*

E
va

lu
at
io
n 

of
 L

ib
ra
ry
 a
nd

 I
nf
or
m
at
io
n 

S
er
vi
ce
s*
☆

H
is
to
ri
ca
l 
M
et
ho
do
lo
gy

 o
f 
L
ib
ra
ry
 a
nd

 I
nf
or
m
at
io
n 

S
ci
en
ce

In
fo
rm

at
io
n 

ac
ce
ss
*,
 I
nf
or
m
at
io
n 

in
 S

oc
ie
ty
*

In
fo
rm

at
io
n 

S
tr
uc
tu
re
s*

M
an

ag
em

en
t 
th
eo
ry
 a
nd

 p
ra
ct
ic
e 
fo
r 
in
fo
rm

at
io
n 

P
ro
fe
ss
io
na

ls
*(
7과

목
)

In
fo
rm

at
io
n 

A
cc
es
s*
, 
In
fo
rm

at
io
n 

P
ol
ic
y☆

 I
nf
or
m
at
io
n 

S
tr
uc
tu
re
*,
 

In
fo
rm

at
io
n 

T
ec
hn

ol
og
y*

In
fo
rm

at
io
n 

U
se

L
ib
ra
ry
 M

ed
ia
 S

pe
ci
al
is
ts
 a
s 
In
fo
rm

at
io
n 

P
ro
fe
ss
io
na

ls
*,

M
an

ag
in
g 

C
ul
tu
ra
l 
In
st
it
ut
io
ns
☆
(7
과
목
)

C
ho
ic
e 
an

d 
L
ea
rn
in
g*

S
oc
ia
l 
S
ys
te
m
s 
an

d 
C
ol
le
ct
io
ns
* 

S
ea
rc
h 

an
d 
R
et
ri
ev
al
*

T
he
 u

se
 o
f 
In
fo
rm

at
io
n(

in
cl
ud

es
 o
ne

 
P
ra
ct
ic
al
 E

ng
ag

em
en
t 
P
oi
nt
)*
(4
과
목
)

실
무
지
식

In
te
rn
sh
ip
(1
과
목
)

F
ie
ld
 S
tu
dy

 i
n 
A
rc
hi
ve
s,
 R

ec
or
ds
, 
an

d 
In
fo
rm

at
io
n 
M
an

ag
em

en
t(
1과

목
)
P
ra
ct
ic
um

 i
n 

A
rc
hi
va

l 
A
dm

in
is
tr
at
io
n☆

(1
과
목
)

연
구
지
식

A
dv

an
ce
d 

S
em

in
ar
 i
n 

A
rc
hi
va

l 
S
tu
di
es
☆

D
oc
to
ra
l 
S
em

in
ar
 i
n 

In
fo
rm

at
io
n 

as
 E

vi
de
nc
e 

In
de
pe
nd

en
t 
S
tu
dy

M
as
te
rs
 T

he
si
s 
P
re
pa
ra
ti
on

R
es
ea
rc
h 

m
et
ho
ds
*

S
em

in
ar
 i
n 

A
dv

an
ce
d 
Is
su
es
 i
n 

A
rc
hi
va

l 
S
ci
en
ce
—
A
pp

ra
is
al

S
em

in
ar
 i
n 

A
dv

an
ce
d 
Is
su
es
 i
n 

A
rc
hi
va

l 
 S

ci
en
ce
--
T
he
or
et
ic
al
, 
P
hi
lo
so
ph

ic
al
, 
P
ol
it
ic
al
 a
nd

 C
ul
tu
ra
l 

 A
sp
ec
ts
 o
f 
V
is
ua
l 
M
ed
ia
 i
n 

A
rc
hi
ve
s(
7과

목
)

In
de
pe
nd

en
t 
S
tu
dy

S
em

in
ar
 i
n 

A
rc
hi
ve
s,
 R

ec
or
ds
, 
an

d 
In
fo
rm

at
io
n 

M
an

ag
em

en
t 

M
as
te
r'
s 
T
he
si
s 
R
es
ea
rc
h(

3과
목
)

P
ro
bl
em

s 
in
 A

rc
hi
ve
s 
A
dm

in
is
tr
at
io
n(
1과

목
)

합
계

25
 과

목
23
 과

목
11
 과

목

실
습

In
te
rn
sh
ip
(3
-1
2 
학
점
 필

수
)

F
ie
ld
 S
tu
dy

 i
n 
A
rc
hi
ve
s,
 R

ec
or
ds
, 
an
d 
In
fo
rm

at
io
n 
M
an
ag
em

en
t:
 1
00
-1
20
 

ho
ur
s,
 w

ri
tt
en
 r
ep
or
t 
in
te
rn
sh
ip
s

P
ra
ct
ic
al
 E

ng
ag

em
en
t 
P
ro
gr
am

(P
E
P
):
 적

어
도
 6
0시

간
, 
D
ir
ec
te
d 
F
ie
ld
 E

xp
er
ie
nc
e 

(D
F
E
),
 i
nt
er
ns
hi
ps
, 
w
or
ks
ho
p형

태
로
 실

시

연
구

P
or
tf
ol
io
 또

는
 논

문
 중

 택
일

M
as
te
rs
’ 
T
he
si
s 
R
es
ea
rc
h(

6 
ho
ur
s)
, 
In
de
pe
nd

en
t 
S
tu
dy

M
as
te
r'
s 
T
he
si
s 
O
pt
io
n 

P
ro
gr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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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
> 
미
국
의
 기
록
관
리
학
 교
육
 프
로
그
램
 

대
학
원

U
ni
ve
rs
it
y 

of
 P

it
ts
bu

rg
h

S
im

m
on
s 
co
lle
ge

U
ni
v.
 o
f 
T
ex
as
, 
A
us
ti
n

소
속
/명

칭
S
ch
oo
l 
of
 I
nf
or
m
at
io
n 

S
ci
en
ce
 /
 A

rc
hi
ve
s 
an

d 
R
ec
or
ds
 M

an
ag

em
en
t 
S
pe
ci
al
iz
at
io
n

G
ra
du

at
eS

ch
oo
l 
of
 L

ib
ra
ry
 a
nd

 I
nf
or
m
at
io
n
 

S
ci
en
ce
(G

S
L
IS
)/
 A

rc
hi
ve
s 
M
an

ag
em

en
t 

C
on
ce
nt
ra
ti
on
,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C
on
ce
nt
ra
ti
on

S
ch
oo
l 
of
 I
nf
or
m
at
io
n 

/ 
P
re
se
rv
at
io
n 

A
dm

in
is
tr
at
io
n,

C
on
se
rv
at
io
n 

pr
og
ra
m

학
위
명
칭
 및

이
수
학
점

M
as
te
r 
of
 S

ci
en
ce
 i
n 

In
fo
rm

at
io
n 

S
ci
en
ce
(M

S
IS
):
 3
6학

점

M
S
 i
n 

A
rc
hi
ve
s 
M
an

ag
em

en
t 
C
on
ce
nt
ra
ti
on
/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C
on
ce
nt
ra
ti
on

M
S
/M

A
(A

rc
hi
ve
s 
M
an

ag
em

en
t 
&
 H

is
to
ry
):
 5
6학

점
 

(H
is
to
ry
: 
8학

점
 이

수
 필

수
)

M
S
IS
: 
40
학
점

지 식 범 주 별 교 과 목

기
본
지
식

L
ib
ra
ry
 &

 A
rc
hi
va

l⊙
(1
과
목
)

In
tr
od
uc
ti
on
 t
o 
A
rc
hi
va

l 
M
et
ho
ds
(i
nt
er
ns
hi
p 
re
qu

ir
ed
)*
 

(1
과
목
)

In
tr
od
uc
ti
on
 t
o 
Is
su
es
 i
n 

R
ec
or
ds
 I
nf
or
m
at
io
n(

1과
목
)

핵
심
지
식

A
rc
hi
va

l 
A
cc
es
s 
an

d 
A
dv

oc
ac
y*

A
rc
hi
va

l 
A
pp

ra
is
al

A
rc
hi
va

l 
R
ep
re
se
nt
at
io
n*

D
ig
it
al
 P

re
se
rv
at
io
n*

M
ov
in
g 

Im
ag
e 
an

d 
S
ou
nd

 A
rc
hi
ve
s☆

M
us
eu
m
 A

rc
hi
ve
s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R
ec
or
ds
 a
nd

 K
no
w
le
dg

e 
M
an

ag
em

en
t*
☆
(8
과
목
)

A
pp

ra
is
al
 o
f 
A
rc
hi
ve
s 
an

d 
M
an

us
cr
ip
ts

A
rt
 D

oc
um

en
ta
ti
on

 
B
as
ic
 M

at
er
ia
ls
 R

ep
ai
r

E
st
ab

lis
hi
ng

 A
rc
hi
ve
s 
an

d 
M
an

us
cr
ip
t 
P
ro
gr
am

s
P
ho
to
gr
ap

hi
c 
A
rc
hi
ve
s 
an

d 
V
is
ua

l 
In
fo
rm

at
io
n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fo
r 
L
ib
ra
ri
es
 a
nd

 
 A

rc
hi
ve
s 
T
ec
hn

ic
al
 S

er
vi
ce
s

P
re
se
rv
at
io
n 

T
ec
hn

ol
og
ie
s 

R
ec
or
ds
 M

an
ag

em
en
t

A
dm

in
is
tr
at
io
n 

of
 A

rc
hi
ve
s 
an

d 
M
an

us
cr
ip
ts
 

 C
ol
le
ct
io
ns
(i
nt
er
ns
hi
p 
re
qu

ir
ed
)*
(9
과
목
)

A
dv

an
ce
d 

C
on
se
rv
at
io
n 

T
re
at
m
en
t

B
oo
k 

L
ab

 I
, 
II
, 
II
I, 

C
on
se
rv
at
io
n 

S
ci
en
ce
 L

ab
or
at
or
y 

I, 
II
, 

C
ul
tu
ra
l 
R
ep
re
se
nt
at
io
n 

of
 t
he
 P

as
t,
 

H
is
to
ri
ca
l 
M
us
eu
m
s

In
tr
od
uc
tio
n 
to
 A

ud
io
 P
re
se
rv
at
io
n 
an
d 
R
ef
or
m
at
tin

g,
 L

ife
cy
cl
e 

M
et
ad

at
a 
fo
r 
D
ig
it
al
 O

bj
ec
ts

M
an

ag
em

en
t 
of
 P

re
se
rv
at
io
n 

P
ro
gr
am

s
O
rg
an

iz
at
io
n 

of
 R

ec
or
ds
 I
nf
or
m
at
io
n☆

P
ap

er
 L

ab
 I
, 
II
, 
S
ur
ve
y 

of
 D

ig
it
iz
at
io
n,
(1
5과

목
) 

보
충
지
식

U
nd

er
st
an

di
ng

 I
nf
or
m
at
io
n(

1과
목
)

C
ol
le
ct
io
n 

D
ev
el
op
m
en
t 
an

d 
M
an

ag
em

en
t

E
va

lu
at
io
n 

of
 I
nf
or
m
at
io
n 

S
er
vi
ce
s☆

 
P
ri
nc
ip
le
s 
of
 M

an
ag

em
en
t*
 

H
is
to
ry
 o
f 
V
is
ua

l 
C
om

m
un

ic
at
io
n

In
fo
rm

at
io
n 

O
rg
an

iz
at
io
n*
⊙

O
rg
an

iz
at
io
n 

of
 N

on
pr
in
t 
M
at
er
ia
ls

R
ef
er
en
ce
/I
nf
or
m
at
io
n 

S
er
vi
ce
s*
(7
과
목
)

D
es
cr
ip
ti
on
 C

at
al
og
in
g 
an

d 
M
et
ad
at
a☆

, 
In
tr
od
uc
ti
on
 t
o 
R
es
ea
rc
h 

in
 I
nf
or
m
at
io
n 

S
tu
di
es
*

In
tr
od
uc
ti
on
 t
o 
In
fo
rm

at
io
n 

S
tu
di
es
*

M
an

ag
in
g 

In
fo
rm

at
io
n 

S
er
vi
ce
s 
an

d 
O
rg
an

iz
at
io
ns
☆

 
O
rg
an

iz
in
g 
an

d 
P
ro
vi
di
ng

 A
cc
es
s 
to
 I
nf
or
m
at
io
n☆

 
S
ch
oo
l 
L
ib
ra
ry
 M

an
ag

em
en
t☆

U
nd

er
st
an

di
ng

 a
nd

 S
er
vi
ng

 U
se
rs
*(
7과

목
)

실
무
지
식

F
ie
ld
 E

xp
er
ie
nc
e(
1과

목
)

P
re
se
rv
at
io
n 

M
an

ag
em

en
t 
fo
r 
L
ib
ra
ri
es
 a
nd

 
A
rc
hi
ve
s*
(1
과
목
)

P
ra
ct
ic
um

 i
n 

P
re
se
rv
at
io
n 

P
la
nn

in
g

F
ie
ld
w
or
k 
in
 C

on
se
rv
at
io
n

C
on
se
rv
at
or
 I
nt
er
ns
hi
p 
I, 

II
(4
과
목
)

연
구
지
식

O
ra
l 
hi
st
or
y(

1과
목
)

 P
ro
bl
em

s 
of
 P

er
m
an

en
t 
R
et
en
ti
on
 o
f 
E
le
ct
ro
ni
c 
R
ec
or
ds
, 

 B
ib
lio
gr
ap
hy

 a
nd

 M
et
ho
ds
 i
n 

H
is
to
ri
ca
l 
R
es
ea
rc
h,
 

 S
em

in
ar
 i
n 

F
or
ge
d 

H
is
to
ri
ca
l 
D
oc
um

en
ts

 I
nd

ep
en
de
nt
 S

tu
di
es
(4
과
목
)

합
계

11
 과

목
19
 과

목
31
 과

목

실
습

F
ie
ld
 E

xp
er
ie
nc
e/
P
la
ce
m
en
t

12
0시

간
 실

습
 필

수
(I
nt
ro
du

ct
io
n 
to
 A

rc
hi
va

l 
M
et
ho
ds
에
서
 

60
시
간
+
A
dm

in
is
tr
at
io
n 

of
 A

rc
hi
ve
s 
an

d 
M
an

us
cr
ip
ts
 C

ol
le
ct
io
ns
에
서
 6
0시

간
 실

습
)

P
ra
ct
ic
um

 i
n 

P
re
se
rv
at
io
n 

P
la
nn

in
g,

C
on
se
rv
at
or
 I
nt
er
ns
hi
p(
fo
r 
C
on
se
rv
at
or
 s
tu
de
nt
s)
 

연
구

P
or
tf
ol
io
작
성

In
de
pe
nd

en
t 
S
tu
dy

T
he
 P

ro
fe
ss
io
na

l 
E
xp

er
ie
nc
e 
an

d 
P
ro
je
ct
, 
M
as
te
r'
s 

R
ep
or
t,
 M

as
te
r'
s 
T
he
si
s 
중
에
서
 택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