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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일반적으로 사적(私的) 역에서 수집되는 기록물, 즉 매뉴스크

립트는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고 기록물의 전후 맥락과 생산이력

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

에 수집형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기록물에 대한 

생산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

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

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개발한 사료관리

시스템 가운데 전거제어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 및 출처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록물 전거시

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알아보

고, 사료전거제어 기준과 실무절차, 구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

다. 사료관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

무 흐름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

료의 지적 관리와 검색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끝으로 이

러한 전거관리 사례를 통해 국제표준인 ISAAR(CPF)를 준용하여 

기관마다 적합한 형태로 기술요소를 재구성하고 전거파일 유형

을 설정하여 표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참고

할 수 있도록 하 다.

주제어 : 전거제어, 출처정보, 기록물 전거제어, ISAAR(CPF), 기

록물전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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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수집형 기록관은 기증자로부터 개인이나 조직의 문서 혹은 기록물

을 수집하여 소장하는 기관이다. 수집형 기록관의 기록물은 대체로 단

일한 출처이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기 때문에 조직형 기

록관의 관리대상이 되는 모기관 생산기록처럼 내재된 통일성과 구조의 

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수집형 기록관의 기록물은 생산 맥락과 

이력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록물

에 대한 생산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

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

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

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하 사료관)이 개발한 사료관리시스템 가운데 전거제어 방식을 통하여 

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 및 출처1)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이

를 통해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전거제어란 인명, 단체명, 서명, 주제명, 지명, 총서명 등에 대하여 

모든 표현을 수집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표표현(전거형: authority)과 상

이한 표현(이형: variant)을 선정한 후, 수집된 용어들 간에 관계를 맺어 

상호참조로 링크시키는 처리방법이다.2) 기록물의 전거제어는 이러한 

1) 여기서 출처란 ISAAR(CPF) 2판이 정의한 “개인적 또는 단체행위의 수행에서 기

록물을 생산, 축적, 유지, 이용했던 개인 또는 조직과 기록물관계”를 말한다.

2) 최석두, 「무전거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25집, 1993,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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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전거제어 외에도 기록물 출처정보

를 목록기술데이터와는 독립적인 전거데이터로 축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3) 

기록물 전거레코드에서 작성되는 출처정보는 기록물의 지적인 관리

와 이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4) 기록물 기술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기록물이 생산된 출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물 생산자 정

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산자 정보가 전거 레코드로 구축된다면 

3) 기록물 전거제어에 대한 대표적 국내연구로는 설문원, 안수현의 글을 들 수 있

다. 설문원은 국제표준기록물전거제어규칙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집중분석하고 

한국에서 국가기록물 전거제어 시스템 구축하는 절차를 규정(설문원, 2001,「국

제표준기록물전거제어 규칙연구」『지식처리연구』 2(2), 2001, 85~106쪽)하

다. 또한 기록물 복합출처에 대응하기 위해 출처정보 기술을 독립적인 전거레코

드에 구축하는 단체전거레코드 개발 방안 제안(설문원,「기록물을 위한 단체전

거레코드 연구」『한국기록관리학회지』2(2), 2002, 39-68쪽)과, 조선총독부 공

문서 상세목록집을 위한 출처정보 조직화 방안(설문원지수걸김익한김정인,

『조선총독부 공문서의 분류기술방법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등을 연

구하 다. 안수현은 석사논문에서 기록물 출처정보를 조직화하는 서구 방법론

을 분석하여 기록물 출처정보 조직화 방법을 제안하 다.(안수현,「기록물 검색

도구를 위한 출처정보 조직화 방안」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2002) 이같은 연

구들은 기록물 출처정보 축적의 중요성과,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고 기록관리시

스템 개발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연구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밖

에 출처정보 조직화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안수현 논문 4~12

쪽 참조. 안수현은 기록물 검색도구를 위한 출처정보 조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연구를 선정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성희, 송민정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김성희는 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을 기록물 내용표준인 ISAAR(CPF) 2판과 구조표준인 EAC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김성희,「기록물 생산자 전거제어를 통한 맥락정보의 구축 및 교환 : 

ISAAR(CPF) 2판과 EAC를 중심으로」『한국비블리아학회지』16(2), 2005, 63~88

쪽). 송민정은 기록물전거레코드를 개발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차원의 중앙전거시스템 구축전략방안을 제시하

다.(송민정, 기록물 검색도구를 위한 전거레코드 개발방안」『기록보존』제18

호, 국가기록원, 2005, 47~88쪽) 

4) 안수현, 같은 논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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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이한 접근점을 연결해 주는 전통적인 전거제어의 기능뿐만 아

니라, 기술을 위해 생산 배경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할 수 있다

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료관은 기록물전거레

코드의 기능과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복합출처에 대응하기 위해 출

처정보 기술을 별도의 전거레코드에서 구축하는 전거제어시스템을 개

발하 다. 민주화운동 사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은어, 약어사용이 빈

번하다는 점과 복수생산자 사료가 많은 것, 조직연혁이 복잡하다는 것

이다. 이는 특정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운동단체나 유력한 개인

이 새로운 연합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복잡한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는 전거제어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사료관리시스템의 주요한 기능 중

의 하나가 되었다. 

사료관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무 흐름

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료의 지적 관리

와 검색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논의의 전개는 먼저 민주화운동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전거제어 방안을 실제하는 사료관리시스템

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

사료관은 기관이 생산한 문서를 다루는 아카이브라기보다는 특정 

5) 설문원, 2001,「국제표준기록물전거제어 규칙연구」,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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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주제, 즉, 한국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사료를 다양

한 출처로부터 수집하는 것을 목적하는 일종의 매뉴스크립트 보존소6) 

라고 할 수 있다. 사료관이 지향하는 바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

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양한 이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리(Arrangement), 기술(Description)하여 

최대한 열람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

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매뉴스크립트의 특징은 첫째, 특정주제나 활동, 지역과 관련된 기록

물 일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다는 점이다. 즉 소장자, 

생산자, 관리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집과정에서 소장자에 대한 

정보, 생산자에 대한 정보, 관련자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기록물과 

함께 생산되어 관리되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록물 생산이력에 대한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다. 기록물의 내용적 측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생산과정이 모두 

문서화되어 있거나 전후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기록물이 완결적으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물의 생산이력, 소장이력, 보관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처럼 매뉴스크립트는 아카이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

고 분산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물의 물리적 상태가 불량할 뿐만 

6) 사료관과 비슷한 주제기록관으로서 한국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이 있다. 성공

회대 민주자료관은 노동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국노동

조합협의회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는 노동운동역사자료실과 인권관련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있다. 부문운동이 아닌 사건이나 지역

을 중심으로 사료를 관리하는 곳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5.18기념재단, 부산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수집관리하는 부산민주공원 등이 있

다. 이외에도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수집에 대한 관심은 점차로 높아져 각 지역

마다 아카이브를 포함한 기념관 건립을 목표로 지역모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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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록물의 전후맥락과 기록물 자체에 대한 정보가 파괴된 상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연구조사와 함께 수집과

정에서 생산되거나 모여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매뉴

스크립트 보존소에서의 수집은 관리를 위한 사전단계가 아닌 관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매뉴스크립트의 일반적 특성과 아울러 민주화운동 사료가 지닌 특

성은 수집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수집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평가 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에도 향을 미친

다. 그와 같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공공기록처럼 일련의 생산과정을 반 한 시리즈 보다

는 특정 사안에 대한 단일건 자료(성명서 등)인 경우가 많다. 

둘째, 생산한 당사자보다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수집된 경우가 대

부분이어서 원래 만들었을 당시의 원질서 복원이 어렵다. 

셋째, 비합반합법이었던 민주화운동 특성상 자료의 작성주체 즉, 출처

를 확인할 수 없어 진본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넷째, 두 번째 특성과 관련하여 동일 생산자의 기록물이 다양한 보

관자로부터 모여지게 되어 중복 수집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단체, 개인이 연합하여 활동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만큼 동일 

기록에 대한 복수생산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비합반합법 활동에서 조직과 개인의 보위를 위해 은어나 약

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

재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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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민주화운동 사료의 특성은 출처정보의 축적과 전거제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체로 비합법이나 반합법적 활동이었던 민주화

운동 단체는 애초에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없었고, 그렇게 생산된 

사료가 보존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조직이나 단체

의 부침이 심하여 전신 단체와 후신 단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이 남았더라도 비체계적이고 파편적인 경우가 허다했다. 때

문에 민주화운동 사료를 생산한 주체인 조직과 단체, 개인, 사건에 대

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여 생산된 기록

물에 대한 내용정보의 기술과 더불어 생산자에 대한 전거제어가 필요

하다. 예컨대 70년대 일본「세카이」지에 필명인 ‘T.K生’으로 ‘한국으

로부터의 통신’을 연재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렸던 인물인 지명관

이라던가, 80년대 필명인 강철로 ‘강철 시리즈’를 집필하여 운동권에 

북한 주체사상을 수용케 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김 환 같은 인물은 

전거제어를 통해야만 기록물과 생산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 이 같은 특징은 빈번한 은어, 약어의 사용과도 연결된다. 1980년대 

중반 학생운동 그룹 중 MT그룹의 주 활동가들은 서울대의 대학문화연

구회(사회사상연구회라고도 불림)와 사회과학연구회 등의 지하써클 성

원들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GATE’, 후자는 ‘APPLE’로 불리었다. 즉 대

학문화연구회는 ‘대문’, 사회과학연구회는 ‘사과’라는 약칭을 어로 

번역한 이름이다.7) 

또한 민통련, 민청련과 같이 중요한 민주화운동 단체의 이름은 대체

7) 유 산,「매뉴스크립트 수집절차 체계화 방안-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2005,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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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어로 불리워졌다. 이처럼 정식이름과 약어에 대한 전거제어, 동일

한 기록에 대한 복수생산자의 처리, 파악하기 어려운 생산이력과 생산

자, 보관자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민주화운동 사료의 특성상 매

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출처정보의 축적과 전거제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거제

어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3. 민주화운동 사료 전거제어 기준 및 절차

사료관의 전거제어시스템의 구축목적은 먼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명, 인명, 사건명, 주제명 등의 접근점(access point)을 이형표현들과 연계

시켜 검색시 정확률과 재현율을 높이고, 출처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하여 수집, 기술, 검색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나아가 구축된 전거레코드간 계층관계, 상호참조관계, 내용정보 

등을 검색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민주화운동 사료전거제어에 

필요한 전거파일 유형을 단체명, 인명, 사건명, 용어(주제명)로 구성하

다는 점이다.8) ISARR(CPF)에서는 단체명, 개인, 가문명을 제안하 으

나 민주화운동 사료에 있어 가문명은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8) 용어(주제명)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용어를 말한다. 예컨대 프락치, 긴급조치, 

가투(가두투쟁),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 등이며, 이외에도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에서 출현 빈도가 높거나 자료 검색시 검색어로 활용 가능한 용

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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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 으며,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특성을 참작하여 사건명과 용어를 

추가로 유형에 포함시켰다. 

둘째, 사료관 전거구축에 있어 기본적인 레코드 구조와 기술요소는 

ISAAR(CPF) 1판을 준용하되, 필요요소를 추가하 으며 띄어쓰기, 온점

의 사용 등 세부적인 기술원칙은 한국목록규칙(KCR) 4판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료관리시스템의 특성에 맞도록 변용하 다. 9) 또한 

전거레코드의 입력형식은 ICA에서도 권고한 전거데이터 교환형식인 

EAC(Encoded Archival Context)를 기반으로 하 다.10) 현재 사료관리시스

템의 사료기술의 입력형식이 EAD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이므

로, 전거와 생산배경 정보를 위한 별개의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이 

EAC DTD 형식을 사용하 다. 

셋째, 보통 ‘보라 참조’기능과 관계어(도보라 참조)로 표현되는 기존

의 전통적인 전거시스템보다 용어관계를 확장시켜 상하위어, 이전이

후명칭, 관계어로 관련있는 용어들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연결을 가능

하게 하 다. 이와 같이 전거용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이용

 9) 사료관리시스템에 ISAAR(CPF) 1판을 적용한 것은 개발 당시 2판이 개정중이었 

기 때문이다. ISAAR(CPF)는기록물 전거제어를 위한 국제 표준규칙으로 1996년 

제정되어 2002년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ISAAR(CPF):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Authority Record For Corporate Bodies, 

Persons and Families」2nd ed., 2002를 참고할 것.

10) EAC는 EAD(Encoded Archival Description)을 확장하여 ISAAR(CPF)에 기반을 둔 개

인, 가문, 단체명의 기술을 위한 실험적 표준으로서 1999년 Daniel Pitti가 제안

한 이래, 국제 아키비스트 그룹에 의해 개발하 다. EAC는 기록 생산자에 관한 

기술을 XML형식으로 인코딩하기 위한 표준을 설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아

직 계속 추진 중인 과제이다. 그밖에 EAC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

하면 된다. 현재 버지니아대학 인문학 선진 기술연구소는 EAC 사이트에는 

ISAAR(CPF)2판과 EAC 베타버전의 요소 교차표를 제시하고 있

다.(http://jefferson.village.viginia.edu/eac/), 예일도서관 EAC 사이트:http://www.library. 

yale.edu/eac/), XML Coverpage EAC 사이트(http://xml.coverpage.org/ea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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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이하게 표현된 동일한 단체(대등표목, 비채택어)를 전거형(대표

어)으로 제어하여, 이용자가 자료 검색시 상이한 표현 중 어떤 것을 통

해 검색하더라도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3.1 국제표준기록물전거레코드규칙(ISAAR(CPF))의 준용

사료전거시스템은 ICA의 국제표준기록물전거레코드규칙[ISAAR (CPF)]

에 따라 전거대상 단체와 개인의 배경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설계

되었다. 생산자 배경정보를 통해 이용자는 사료를 이해할 수 있고, 검색

하고자 하는 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쉬우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료관이 ISAAR(CPF)를 준용한 이유는 기록물 생산자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기록물 기술

을 위한 표준이나 기록물 생산자 기술을 위한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표준인 ISAAR(CPF)의 준용은 향후 타 기록관과 배

경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D(G)나 ISAAR(CPF)가 국제표준으로서 기본적인 

틀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기술규칙은 이를 토대로 국가차원에서 개발

할 것을 권장하고 있듯 ISAAR(CPF)를 그대로 사료관에 적용할 수는 없

다. 전거기술에 있어 사료관이 세부적인 기술원칙을 한국목록규칙

(KCR) 4판을 준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목록규칙을 준용한 이유

는 국제표준에 제시된 기술원칙이 추상적이거나, 외국어 형태로 되어

있어 한글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국제표준을 준용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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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맞게 제정된 한국목록규칙을 사용한 것이다.  

ISAAR(CPF)를 준용한 사료관 전거기술 역은 관리 역, 내용 역, 

주기 역, 전거제어정보의 네 역으로 구성되었다. 사료관의 전거

역은 ISAAR(CPF) 1판의 전거레코드에 포함될 각 데이터 요소들의 결합

구조로 제시한 세 역11)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ISAAR(CPF)에서도 각 

기관에 용도에 따라 필요한 역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를 더욱 확장, 세분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확장, 세분화는 

오히려 개정된 2판과 유사성이 보이는데, <표1>의 요소 비교표에서도 

알 수 있듯 2판 관계 역의 관계된 단체, 개인, 가문의 이름, 식별자

(5.3.1)나 관계구분(5.3.2), 관계기술(5.3.3)이나 통제 역의 작성, 수정, 삭

제일자(5.4,6), 정보원(5.4.8), 상태(5.4.4), 상세정도(5.4.5) 등을 이미 포함

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개정된 ISAAR(CPF) 2판의 특징은 관계 역의 확대 개편을 들 수 있

다. 이는 1판에 해당되는 단체 이름 등을 간단히 제시하는 것에 반해 2

판에서는 어느 단체나 개인과 어떠한 관계를 얼마나 지속했는지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기록물 생산자들간의 관계와 그들에 의해 

생성된 기록물간의 관계를 기록한다. 즉, 전거레코드의 대상 개체와 개

체 사이의 관계의 성격과 특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기록하도

록 되어 있다. 

2판 관계 역의 상세정보는 전자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구현되었다. 

이미 사료관의 전거는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이므로 전거제어 역의 상

위어, 하위어, 이전명칭, 이후명칭, 관계어 등은 간단히 관계구분을 나

11) 세 역이란 전거제어 역, 정보 역, 주기 역을 말한다. ISAAR(CPF) 2판은 식

별 역, 기술 역, 관계 역, 통제 역 등 네 역과 기록물과 다른 자료에 대

한 기록물 전거레코드의 연계 등(6.1~6.4)으로 더욱 세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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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이를 클릭했을 경우 하이퍼 링크 기능을 통해 관계된 내용을 

포함한 역시 독립된 개체어로서 다시 전거의 상세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 다. 이같은 사료관 전거의 전거제어 기능은 민주화운동 특성상 조

직이나 단체, 사건, 인물이 복잡하게 얽혀 서로 상관관계를 맺는 것을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맥락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료를 보다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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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전거대상용어

단체명

1.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단체명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민

주화 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더라도 사료관 기록물에서 

나타나는 단체명은 포함할 수 있다.

2. 단체명에는 기관명, 대회명, 회의명 등을 포함한다.

3. 사건과 관련해서만 존재하는 단체들(특히 조작사건의 경우)은 사

건명 위주로 등록한다. 

3.2 전거레코드 구축 과정

3.2.1 거 상 용어 추출

전거대상 용어란 대표표현이 될만한 용어(전거형)와 상이한 표현(이

형) 모두를 포함한 전거제어가 될 용어를 말한다. 용어 추출 대상자료

는 등록된 사료관 소장사료의 제목과 생산자명 필드의 내용을 기본으

로 한다. 등록에서의 전거연결은 이러한 처리대상 용어를 수집하는 것

이 목적이다. 이 외에 민주화운동 관련 서적 및 자료 등에서 대상용어

를 추출할 수 있다. 특히 단체명의 이형은 자료의 출처 및 유형에 한계

를 두지 않고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엔진의 

탐색 결과를 통해 이형을 수집할 수도 있다.

추출한 용어 중 전거 용어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용어만을 전거용

어로 등록하 다. 이 때 전거용어로 등록하지 않는 단체명에 대한 정

보는 필요한 경우 관련된 전거용어의 내용정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유형별 전거대상 용어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 거 일 유형별 거 상용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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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1. 열사, 희생자 등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인명을 기본 대상으로 한

다. 그러나 인명 전거가 사료관 소장 사료의 검색 향상을 위해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료관 소장 사료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인명은 민주화 운동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 

2. 리드파일로 등록된 인명(기증자, 구술자, 기증예정자, 사료 소장자

포함) 인 경우 굳이 전거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스템 구조

상 필수적으로 전거용어로 생성되도록 한다. 

사건명

1.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건, 즉 민주화 운동 혹은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사건 자체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건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이슈를 불러일으키거나 향력을 끼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3. 용어와 사건 중 어느 유형으로 할지 고민되는 사항들은 가능한 사

건명으로 등록한다. 용어는 단순한 사전식 용어들을 위주로 한다. 

용어

(주제명)

1.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용어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 정보 검색시 

검색 사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에서 출

현 빈도가 높거나 자료 검색시 검색어로 활용 가능한 용어들을 

포함할 수 있다.

2. 주제명 전거의 구축 대상 용어는 명사류로 한정한다. 법률명, 잡

지, 저작명 등의 고유명사도 포함한다.

3. 이용도가 높거나 정보가 필요한 간행물명을 주제명 전거에서 표

현해 줄 수도 있다. 이 때 한정어는 반드시 ‘간행물’로 해준다.

3.2.2 거표목( 표어)의 설정

전거대상 용어가 추출되면, 사료 전거유형(단체명, 인명, 사건명, 용

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여러 용어들 가운데 대표어(전거표목)를 

선정한다. 전거데이터의 작성 및 전거제어과정은 전문적인 조사와 판

단이 필요하고 노동집약적이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또한 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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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

거표목을 선정하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만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 

만들어진 전거표목하에서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문헌정보학계에

서는 무전거시스템이 제안되기도 하 다.12) 

민주화운동 사료 대표어(전거표목) 선정기준은 「사료관리시스템 전

거작성지침」내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 으나 사료내 다양한 사례들

을 계속 추적하여 향후 계속적인 증보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단체명의 대표어 기준은 단체의 규약, 회칙 등에 나타나는 공

식명칭인 한글 완전명을 기본으로 하 다. 외국단체의 경우 가장 보편

적으로 이용되는 한글 명칭을 이용하는데, 대응하는 한글명이 없거나, 

혹은 거의 통용되지 않는 명칭이라면, 동양권 단체는 한자어를 서양권 

단체는 어명을 이용하며, 이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각 원어

를 대표어로 한다.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의 대

표어로 등록해주고 이들의 관계는 이전이후명칭으로 연결해 주는 것

으로 하 다. 

인명의 경우 대표어는 본명을 기본으로 하 다. 별칭이나 호, 예명, 

가명 등은 비채택어로 하 으나 만약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본명이 오히려 생소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대표어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예컨대 시인 김지하의 본명은 

김 일이지만, 본명보다는 필명으로 활동한 사항이 민주화운동과 관련

12) 무전거시스템이란 전거를 채택하지 않고 단지 참조그룹만을 만드는 것이다. 무

전거시스템은 서지데이터 입력시 전거가 없으므로 표목을 원자료에 기술된 표

기대로 사용하며, 사용된 표목은 참조그룹에 포함시키고, 각각의 참조그룹에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무전거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석두, 앞의 

논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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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므로 이 경우 김지하를 대표어로, 김 일을 대등표목으로 선정

하 다.

사건명은 공식적인 사건명을 대표어로 선정하 다. 만약 공식적인 

사건명이 없다면 해당 사건의 발생 당시 그리고 그 후, 그 사건을 지칭

하기 위해 통용되었던 명칭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했던 명칭을 사용

하 다. 또한 사건명에 인명이 포함되는 경우, 그 인물의 직업이나 직

함 등(목사, 신부, 장로, 교수, 시인, 의원 등)이 함께 쓰이는 것이 통용

성이 높고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때에는 이를 포함한 

사건명을 대표어로 사용하 다. ‘문익환 목사 방북사건’, ‘지학순 주교 

구속사건’ 등이 그 예이다. 사건명에 포함된 단체명은 굳이 완전명으로 

풀어쓰지 않도록 하 고, 약어 및 공식명칭 중에서 사건명에 포함해서 

부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이용하 다. 즉 7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대표어를 선정하 다. 

용어의 경우는 한글 완전명을 기본으로 하 다. 

3.2.3 거 코드 역별 기술13)

사료관 전거기술 역은 관리 역, 내용 역, 주기 역, 전거제어정보

의 네 역으로 구성되었다. 관리 역이란 기술된 개체를 유일하게 식

별하고 기록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점을 제공하는 역으로서 전거표목

을 정하고, 검색에 이용될 항목과 전거의 수정, 처리상태 등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관리 역의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13) 보다 자세한 전거지침에 대해서는 사료관 내부 지침서인 「사료관리시스템 전

거작성 지침(증보판)」(200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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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료 거시스템 리 역 기술요소

역구분 사료관 전거레코드 기술요소

관리 역

1.1 전거유형(단체, 개인, 사건, 용어)

1.2 최초등록정보(등록일자, 등록자)

1.3 최종수정(수정일자, 수정자)

2.1 전거표목/대표어(단체명, 인명, 사건명, 용어)

2.2 전거번호

2.3 존속기간(생몰년/사건발생일)

2.4 부문운동

2.5 주활동지역

2.6 처리상태(처리대상, 처리중, 완료)

2.7 사진

2.8 한정어

관리 역 중 ISAAR(CPF)의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가 부문운동 

항목이다. 부문운동이란 민주화운동을 주체, 지향, 분야에 따라 18개 

운동부문14)으로 설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 인물이 활동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리적 분류에서와는 달리 상호

배타성을 적용하지 않고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교조의 

경우 노동운동과 교육학술운동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검색에서 

14) 18개 부문운동이란 노동, 농민, 빈민, 청년, 학생, 통일평화, 종교, 시민, 환경, 

여성, 연합, 인권, 언론출판, 교육학술, 보건의료, 문화예술, 정치, 해외, 기타를 

말한다. 18개 부문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명혁,「민주화운동기록물의 

범주 및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史林』21호, 首善史學會, 2004, 69~90쪽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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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문 운동 검색을 통해 단체, 인물의 활동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 다. 처리상태란 전거의 기술상태를 말하는데, 사료등록시 신규로 

등록된 모든 전거는 자동적으로 ‘처리대상’이 되고, 전거담당자가 처리

대상 데이터에서 검토를 하여, 전거데이터로 이용할 것을 결정하 으

나, 아직 입력할 내용정보가 남아있거나 혹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이 있다면 ‘처리중’으로 저장하여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 다. 완료는 

전거 담당자가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 한 후 ‘완료’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ISAAR(CPF) 2판의 상태, 상세정보를 합쳐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ISAAR(CPF)에서는 한정어를 전거표목의 하위요소로 등록하도

록 되어 있으나 사료관 전거제어시스템에서는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독립시켰다. 제1한정어인 존속기간(생몰년, 사건발생일)은 시스템에서 

자동추출되어 리스트 상에 보여지도록 되어 있고 이외에 한정어 필드

에 제2한정어, 제3한정어 등을 등록하면, 등록한 모든 한정어는 리스트

에 보여지도록 구현하 다. 예를 들어 인명전거의 한정어는 ① 생몰년 

② 한자 ③ 식별을 위한 용어(주제명)15)를 설정하 는데 문익환의 경우 

생몰년(2.8)이 자동추출되고 한정어 필드에 한자명과, 목사(주제명)을 

입력했다면, 리스트에 ‘문익환, 1918-1994, 文益煥, 목사’로 보여지게 되

는 것이다. 

내용 역은 전거표목으로 설정된 단체/개인/사건/용어에 대한 정보

를 기술하는 역으로서 관련 항목은 행정연혁/활동연혁/사건개요/용

어설명 등이며, 정보는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내

15) 학생열사, 노동열사, 의문사, 군의문사, 농민운동가, 목사, 신부, 변호사, 교수, 

교사, 정치인, 언론인, 장기수, ○○○의 어머니, ○○○ 부인 등이 이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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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의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4> 사료 거시스템 내용 역 기술요소

역

구분
사료관 전거레코드 기술요소

내용

역

2.*.1

단체 개인 사건 용어

행정연혁

 -법적상태

 -명칭

 -설립경과

 -기능, 활동

 -조직체계

 -연관정보

활동연혁

 -출생, 주요활동

 -약력

 -수상

 -저서

 -연관정보

사건개요

 -사건배경

 -사건내용

 -사건성격

 -연관정보

용어설명

2.*.2 주소 주소 - -

2.*.3 연락정보 연락정보 - -

2.*.4 국적 국적 - -

현재 사료관 내용 역의 2.*.1 역은 다양한 내용이 한꺼번에 기재되

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연혁내 소항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전거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ISAAR(CPF) 2판 내용

역의 하부요소들이 구조화된 포맷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각 하위

요소들을 각 항목으로 독립하여 기술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 하다.

인명의 주소와 연락정보는 비공개로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정보가 제

공되지 않도록 하 다. 또한 리드파일로 입력한 거주지 정보는 다시 입

력하지 않고 연동되게 하여 전거파일에 그대로 보여지도록 되어 있다.

주기 역은 전거레코드의 생성과 유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역이다. 기술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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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사료 거시스템 주기 역 기술요소

역구분 사료관 전거레코드 기술요소

주기 역
3.1 주기

3.2 업무주기

주기에는 전거레코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기술하도록 하여 내

용 역에 포괄하지 못하는 전거레코드의 정보와 전거레코드를 작성한 

정보원 등을 기록하도록 하 으며, 업무주기는 전거레코드 작성시 사

료관 실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는 관리자에게만 보

여지도록 되어 있다. 현재 ISAAR(CPF)의 주기 역에는 전거기록 작성

에 사용한 국가적 또는 국제규칙 및 협약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사료관 전거레코드에는 표현할 항목이 없다. 이는 향후 추가해야

할 사항이며, 현재는 주기항목에 사료관 전거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

음을 기술하고 있다.

전거제어 역은 대표표현인 전거표목 외 다른 표목과 링크를 시켜

준다. 대등표목, 비채택어, 상위어, 하위어, 이전명칭, 이후명칭, 관계어

가 항목이며, 기술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6> 사료 거시스템 거제어정보 기술요소 

역구분 사료관 전거레코드 기술요소

전거제어정보

4.1 대등표목

4.2 비채택어

4.3 상위어

4.4 하위어

4.5 이전명칭

4.6 이후명칭

4.7 관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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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 전거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관계어(도보라 참조)로만 표현

되는 기존의 전거시스템보다 용어관계를 확장시켜 단체의 상하위구조

(상하위어), 이전이후 단체의 관계(이전이후명칭), 모든 전거유형간의 

관련도(관계어)를 연결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관련있는 용어들의 다양

하고 세부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 다는 점이다. 상위어와 하위어의 

연결, 이전명칭과 이후명칭은 동시에 발생한다. (관리자가) <단체A>에

서 <단체B>를 하위어 혹은 이후명칭으로 연결하면 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단체B>에서도 <단체A>를 상위어 혹은 이전명칭으로 자동연

결 해준다. 관계어는 생성된 전거레코드와 다른 단체, 인명, 사건과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이러한 용어관계의 확장은 조직연혁이 복잡하고, 

사건과 단체, 인명의 관련도가 밀접한 민주화운동 사료의 특징을 반

한 것이며 사료와 생산자, 또는 생산자간의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관

계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에 구현한 것이다.

4. 사료관리시스템에서의 전거제어

민주화운동 사료 전거제어는 수집시 리드파일, 사료등록시 생산자

명, 사료기술시 생산자명에 이르기까지 사료관리 전 단계에 걸쳐 제어

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전거데이터 담당자가 축적된 전거데이터를 

완료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료관리시스템 내에서의 전거 연계 구조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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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사료 리시스템 거제어 연계구조16)

등록관리

해당 전거표목

의 상세정보와

연결정보(관련

전거) 제공

이용자

수집 : 리드파일 작성 분류/기술 : 사료기술

리드(접촉자) 

: 잠재적소장자, 

소장자, 기증예정

자, 기증자

전거표목(개인
명, 단체명)
조회

전거표목(개인
명, 단체명)
조회

전거표목(개인
명, 단체명)
조회

전거 연결 전거 연결

색인일람검색

(전거리스트)

해당 전거표목

과 연결된 사료

데이터 리스트

제공

사료검색

선택된 전거표목

조회

전거표목(개인, 단체, 사건, 

용어)의 가나다순 보기 및

검색어를 통한 검색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전거조회

생산자, 기증자, 주제어, 

키워드 등에 의한 검색

전거제어시스템

앞서 살펴보았듯 민주화운동사료 전거제어는 수집, 등록, 기술 등 전 

단계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수집, 등록, 기술 등에서 작성되는 정보는 

완료된 전거데이터가 아니라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정보로, 최종적인 전거데이터에 대한 검수 및 완료는 전거담당자가 수

행하는 업무이다. 수집시 전거업무는 리드파일의 작성인데 이는 수집

담당 실무자가 기재하는 것으로 기증자 정보와 그밖에 수집시 획득한 

출처정보를 작성하는 것이다. 등록시 전거업무는 등록자가 사료의 생

산자를 중심으로 전거처리대상 용어를 등록하는 작업이다. 등록에서의 

전거업무는 출처의 내용정보를 축적한다기 보다 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관리시스템 전거작성 지침」, 2003,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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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로 등록할만한 대상용어를 추출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시 전거업무는 사료에 대한 연구조사와 분류기술 과정에서 획득한 전

거정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리드파일에서 생성되는 기증자 정보 외에 

가장 자세한 전거정보가 기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성된 전

거데이터는 전거담당관리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료되도록 하 는데 

전거관리담당자는 생성된 전거데이터를 검수하고, 전거대상용어 중 전

거용어를 추출하고, 전거정보를 신규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료

전거시스템의 각 업무별 전거생성과정 및 검색시 활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수집단계(사료관리시스템 > 수집 > 리드케이스 파일 관리)

사료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집활동은 수집조사활동, 현장조사, 수집방

법의 결정, 입수 등의 세부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들을 수집

정보의 축적 즉, 문서화(documentation)하기 위해 사료관은 소장자, 기증

자 등의 수집원에 관한 리드파일(lead file: 기증자 정보)과 개별적인 교섭

진행 정보를 담은 사안파일(case file; 기증자 접촉정보),17) 수집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간략한 조사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가운데, 리드파일

은 출처정보를 기록하는 첫단계로서 전거제어시스템과 연동되어 관리된

다. 리드파일에서는 사료 소장자, 기증예정자, 기증자, 구술예정자, 구술

17) 리드파일은 기록의 생산자나 현재 소장자, 내용, 위치 등 잠재적 이관물을 추

적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담은 파일을 말하며 보유처리일정표와 거

의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잠재적 이관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소

유자들과의 접촉과 협상을 추적하는데 사용된다. 케이스파일은 수집을 위한 

접촉과 협상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파일을 말한다. 강경무, 김상민 역,『아

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83~84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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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데 전거제어시스템과 연계되어 리드대상

자를 등록할 때 항상 전거조회를 하게끔 되어있다. 리드파일의 리드건명

(접촉자)은 전거조회를 통해 전거레코드의 레코드번호를 가져와서 쓴다. 

즉, 반드시 먼저 전거조회를 통해 전거용어를 선택하고, 해당전거가 없

는 경우는 임시전거(처리대상)로 등록하거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신규등록하여 상세한 내용정보 및 전거제어를 수행한다.

모든 리드건명은 전거용어로 저장되고, 리드건명과 전거용어는 동일

하다. 전거레코드의 레코드번호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거레코드 수정

시 연결된 리드도 일괄 갱신된다.

전 거 레 코 드 선 택

전 거 조 회

전 거 레 코 드 번 호 를 가 져 옴

리 드 파 일 레 코 드 전 거 파 일

리 드 건 명

전 거 조 회

전 거 레 코 드 선 택전 거 레 코 드 번 호 를 가 져 옴 전 거 레 코 드 선 택

전 거 조 회

전 거 레 코 드 번 호 를 가 져 옴

리 드 파 일 레 코 드 전 거 파 일

리 드 건 명

전 거 조 회

전 거 레 코 드 선 택전 거 레 코 드 번 호 를 가 져 옴

예를 들어 문익환 목사로 리드파일을 생성할 경우, 기존 전거레코드

가 있는 경우는 전거상세정보 내용을 참조하고 전거를 선택하면 리드

파일이 생성되며(화면 1 참조), 기존 전거레코드가 없는 경우 신규 생

성화면에서 간략등록을 선택하여 리드 파일을 생성하면 된다. 또한 참

조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그 시점에서 상호참조로 연결해 준다.

또한 동형이의어인 경우 시스템이 동형이의어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었다. 담당자는기존 동형어의 상세정보를 살펴본 뒤, 동형이의

어가 아닌지를 판단한 후 등록하도록 하 다. 이는 전거가 작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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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계, 수집시 리드파일, 등록시, 기술시, 전거관리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 다.

<화면 1> 리드 일 작성에서 기존 거 코드가 있는 경우 거선택 화면

<화면 2> 동형이의어의 등록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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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등록단계(사료관리프로그램 > 등록 > 등록관리)

입수 후 사료의 1차적 평가선별 후 작성되는 사료개요목록은 사료가 

정리기술되기 전까지 관리 및 열람의 단위로서 활용된다.18) 항목은 출

처정보(인명/단체, 생몰연도/존속연도, 부문운동, 활동 역, 연관정보)와 

수집사료개요목록(사료포함연도, 수집경위, 수집사료의 특징, 정리체

계, 열람시 주의할 점, 주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요목록은 이

후 수집사료에 대한 전거정보와 기술정보의 매우 중요한 정보원 역할

을 한다. 

소장결정이 내려진 기록의 경우 수집사료의 개요목록과 함께 각 사

료의 건별 등록이 시행된다. 사료관에서 사료를 건단위로 등록하는 이

유는 단일사안으로 구성된 사료적 특징에 따라 철을 등록할 수 없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건 등록은 사료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분석

과정 없이 식별, 기입 가능한 요소들을 등록하는 작업이다. 건 등록시 

전거제어는 업무적으로는 전거대상용어를 확보하고, 열람의 측면에서

는 색인일람검색시 관련된 등록자료 리스트 확인에 이용하고 있다.19)

등록에서 전거레코드의 생성은 사료의 등록단계에서 사료의 생산자

명과 관련되어 연결된다. 등록관리에서의 생산자명은 원본자료에 표기

된 그대로를 적고, 전거용어는 추가로 연결해 줌으로써 검색시에만 전

18) 사료개요목록은 수집상자 단위로 작성된다. 수집상자 내에는 파일박스 5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사료내용은 파일박스(문서보존상자)에 F1~F5까지 

번호를 부여하여 각 파일박스 내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 다.

19) 사료관의 건 등록항목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건등록기술요소 : 사료유형, 보존상태, 언어코드, 생산자명, 생산일자, 제목, 

분량, 사료개요, 주기, 주제어

    - 전거제어 : 생산자명의 간략 전거목록 작성



120   기록학연구 13

거가 활용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생산자명과 전거레코드는 다대

다(多對多) 대응관계를 가진다. 

전거조회

사료등록레코드 전거파일

생산자명

전거레코드선택

전거조회

가져옴

전거조회

전거레코드번호를

연결전거
전거조회

사료등록레코드 전거파일

생산자명

전거레코드선택

전거조회

가져옴

전거조회

전거레코드번호를

연결전거

전거레코드 수정시 연결된 사료등록레코드의 연결전거도 일괄 갱신

되며 생산자명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입력방식은 리드파일과 동일

하다. 또한 띄어쓰기나 어의 대소문자, 기타 기호 등의 표기방식은 

사료관 전거지침을 등록지침에 활용하여 통일을 기하도록 하 다.

<화면 3> 사료등록시 거데이터 연결, 생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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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조회

사료기술레코드 전거파일

기술명

전거레코드선택

전거조회

가져옴

전거조회

전거레코드번호를

연결전거
전거조회

전거파일

전거레코드선택

전거조회

가져옴

전거조회

전거레코드번호를

연결전거
전거조회

사료기술레코드 전거파일

기술명

전거레코드선택

전거조회

가져옴

전거조회

전거레코드번호를

연결전거
전거조회

전거파일

전거레코드선택

전거조회

가져옴

전거조회

전거레코드번호를

연결전거

4.3 기술단계(사료관리시스템 > 분류/기술 > 사료기술)

분류와 함께 병행되는 사료기술은 사료 자체에 대한 고유정보와 더

불어 관리내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기술정보는 이용자들에

게 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이다. 사료를 효과

적으로 검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관리시스템에서는 국제표준

인 ISAD(G)와 ISAAR(CPF)를 적용하여 다계층 기술 및 독립된 출처정보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채택한 이유는 사료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검색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다. 전거제어는 모든 기술계층에 적용하 으며 출처정보는 생산자만이 

아니라 관련된 단체, 개인, 사건 등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 다. 전거데

이터가 중점적으로 생성되는 시점은 바로 이 기술시점이며, 리드파일 

등 수집부터의 정보와 분류시 축적된 이 같은 정보가 전거데이터로 구

축되는 것이다. 

사료기술에서의 생산자명은 민주화운동사료관의 분류원칙에 따라 정

리된 계층 제목을 기록하고, 전거용어를 추가로 연결해 줌으로써 검색시

에만 전거가 활용되는 방식을 취한다. 등록방식은 사료등록에서의 생산

자명 처리와 동일하다. 전거데이터는 퐁에서부터 아이템까지 모두 연결

할 수 있으며, 사료분류시 취득한 출처정보에 대해 상세기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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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거파일과 리드파일, 사료등록파일, 사료기술파일은 전자적으로 직

접 접속되어 있는 방식을 취한다. 전거파일에 있는 표목이 리드파일, 

사료등록파일, 사료기술파일에 사용될 때 식별코드를 통해 연결된다. 

때문에 전거파일의 레코드가 변경되면 리드파일, 사료등록파일, 사료

기술파일의 해당 레코드들은 자동적으로 일괄 갱신된다.

<화면 4> 분류기술시 거 코드 연결화면

4.4 전거관리단계(사료관리시스템 > 전거)

전거레코드의 내용정보를 입력하고, 전거제어정보를 수정/저장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다. 중복작성되거나, 불필요한 전거레코드를 전거

관리모듈에서 통합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통합처리를 하게 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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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표목, 비채택어로 통합처리된다. 또한 서로 관련있는 전거레코드를 

전거관리모듈에서 연결할 수 있다. 연결처리는 상위어, 하위어, 이전명

칭, 이후명칭, 관계어로 연결되고, 이들은 각각 대표어로 존재하며 상

호 연관된다.

<화면 5> 거 리에서 거 상세정보 입력  거제어정보 처리 화면

4.5 검색단계(사료관리시스템 > 사료검색) 

사료검색 재현율의 제고라는 전통적 목적 외에 사료관리시스템 전

거제어는 전거 상세 내용정보를 관리와 이용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검색시 색인일람 검색을 통해 출처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되는 정보는 또한 꼬리잇기 형식(하이퍼 링크 기능)을 통해 관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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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출처정보로 이동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사료건수와 결합하여, 관련 

사료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 다.

4.5.1 사료 검색

사료 검색시 검색용어가 포함된 전거용어를 조회하여, 해당 전거용

어의 대표어 또는 비채택어, 대등표목으로 연결된 사료를 함께 검색해 

준다. 예를 들어 키워드 검색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검색할 경

우 대등표목인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韓國基督敎敎會協

議會, 비채택어인 KNCC, NCC, NCCK,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 엔시시 

등으로 연결된 사료를 함께 검색해준다.(화면 6 참조) 

<화면 6> 거제어된 사료의 웹검색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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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리스트를 선택하면 분류된 계층이 왼편에 트리로 보여지

고 오른쪽 계층리스트를 선택하면 계층기술을 볼 수 있다. 계층기술 

하단 사료전거 연결정보를 선택하면 사료의 상세출처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출처정보와 관련된 정보는 다시 출처정보 하단의 전거제어 

정보를 선택하면 꼬리잇기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화면 7 참조)

<화면 7> 분류기술 웹검색 화면시 사료 거 연결정보 결과 화면

4.5.2 부가정보 검색

색인일람 검색을 통해 색인유형(단체/개인/사건/용어/전체)을 선택한 

후 키워드 입력조회나 자모순으로 선택을 하면 해당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리스트 제목을 선택하면 상세전거정보가 제공되고, 사료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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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면 관련 사료리스트가 제공된다. 상세전거정보는 다시 하이퍼 

링크 기능을 통해 꼬리잇기 형식으로 관계된 다른 출처정보의 내용을 

보여준다.

<화면 8> 색인일람 검색을 통해 본 거정보 결과 화면

5. 맺음말 

이상에서 수집형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거제어방안을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사료전거제어시스템을 통해 살펴보았다. 단체

와 개인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상이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기록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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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되면서 비로소 관리가 시작되는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사료가 가지는 

여러 특성-시대적 상황에 기인한 가명필명의 사용, 은어, 약어의 빈번

한 사용, 복수생산자 사료가 많은 것, 조직연혁이 복잡한 것 등- 으로 

인해 효과적인 출처정보 관리와 전거제어 방안이 사료관리에 있어 필

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는 사료관리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으로 구현

되었다.

사료전거제어시스템에서 사료의 출처정보 관리 및 전거제어는 수집

시 리드파일, 사료등록시 생산자명, 사료기술시 생산자명에 이르기까

지 사료관리 전 단계에 걸쳐 조직화되는데, 다양한 정보들이 적절한 

시점에서 등록, 기술되며, 최종적으로 전거관리에서 표목을 제어하는 

전거제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정리하도록 하 다. 

이러한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민주화운동 사료전거제어에 

필요한 전거파일 유형을 단체명, 인명, 사건명, 용어(주제명)로 구성하

고 둘째, 사료관 전거구축에 있어 기본적인 레코드 구조와 기술요소

는 국제표준기록물전거레코드(ISAAR(CPF)) 1판을 준용하되, 필요요소를 

추가하 으며 띄어쓰기, 온점의 사용 등 세부적인 기술원칙은 한국목

록규칙(KCR) 4판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료관리시스템의 특성에 

맞도록 변용하 다. 또한 전거레코드의 입력형식은 EAC(Encoded 

Archival Context)를 기반으로 하 다. 

셋째, 보통 관계어(도보라 참조)로만 표현되는 기존의 전통적인 전거

시스템보다 용어관계를 확장시켜 상하위어, 이전이후명칭, 관계어로 

관련있는 용어들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전거용어

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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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료관리시스템의 전거제어는 표목을 제어하는 전거제어 고

유의 기능은 물론 다양하고 복합적인 단체의 기능과 주요활동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으며, 사료와 생산자, 또는 생산

자간의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가 색인일

람 검색 등을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확장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관에서 전거제어는 다음과 같은 점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전거업무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기록물 

전거제어는 출처정보의 관리와 전거레코드에 질서를 부여하는 전거제

어를 말한다. 사료관리시스템에서의 출처정보관리는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무단계에 정보가 축적되도록 되어있고, 그 업무는 각 담당자

가 수행한다. 원칙상, 전거관리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전거제어 및 출처

정보에 대한 감수, 작성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집시 리드파일의 작성, 

기술시 전거레코드 생성 등 전거의 내용정보가 거의 완료의 형태로 작

성되는 시점에서 종종 각 업무 담당자가 전거관리담당자의 역할을 하

기도 한다. 이처럼 전거제어가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각 업무담

당자에게 권한이 확대되어 작성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표목에 일관

성있는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인 전거제어 고유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

될 수 없다. 따라서 전거업무의 권한을 명확히하여 각 업무단계에서 

축적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처리상태를 ‘처리중’으로 작성하고, 전거제

어 권한을 가진 업무 담당자만이 전거대상용어를 추출하여, 이를 처리

하고 상태를 ‘완료’로 하여 관리와 이용단계에 전거정보가 활용되도록 

하게끔 업무를 정리하고 이를 지침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민주화운동 사료를 소장하고 있는 제 단체와 사료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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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교환과 검색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국제표준전거레코드규칙에도 기술되어있듯, 표

준화된 방식의 사용은 배경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연계할 수 있다. 또

한 기관들과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에 기술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다.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사료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해 ‘민주화

운동 사료관리의 回通處’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협력적 네트

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의 일

환으로 표준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사료 소

장단체와의 전거정보의 교환과 공유를 위해 사료관리시스템의 전거제

어가 보다 표준화된 기술요소와 지침을 제시하고 나아가 제 민주단체

와 함께 민주화운동 주제 분야와 관련된 용어사전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집형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기록물에 대한 생산

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

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

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거관리는 ISAAR(CPF)를 준용하여 기관마다 적합한 형태로 기

술요소를 재구성하고, 전거파일 유형을 구성하여 표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료관리시스템에서의 전거제어 사례는 

향후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의 전거제어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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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Authority Control System in Collecting Repository 

-from the case of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Democracy Foundation-

Lee, Hyun-Jeong

In general, personally collected archives, manuscripts, are physically badly 

conditioned and also contextual of the archives and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production is mostly collected partly in the manuscripts. 

Therefore they need to control the name of the producers on the archives 

collected in various ways effectively and accumulate provenance information 

which is the key element when understanding the production background in 

the collecting repository. 

Here, the authority control and provenance information management must 

be organized from the beginning of acquisition and this means to collect 

necessary information considering control process of acquisition as well. 

This thesis is for verifying the necessity of the authority control in collecting 

repository and accumulation of the provenance information and for suggesting 

the things to be considered as collecting Archival authority system.

For all these, this thesis shows that it has checked out the necessity of the 

authority control in archival management and archival authority control and 

researched the standard of archival authority control, work proc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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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ion process. 

Archival provenance information management and authority control in the 

archival authority control system are organized through the whole steps of the 

archival management starting from the lead file to the name of the producers 

at archival registration and archival description at acquisition. 

And a lot of information is registered and described at the proper point of 

time and finally all the information including authority control which controls 

the Heading in the authority management must be organized to use them as 

an intellectual management of archives and Finding Aids.

The features of the Archival authority system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uthority file type which is necessary at the archival authority control of 

democracy movement is made up of the name of the group, person, affair and 

terminology(subject name). 

Second of all, basic record structures and description elements in authority 

collection of Korea Democracy Foundation Archives apply in the paragraph 1 

of ISAAR(CPF) adding some necessary elements and details of description rule 

such as spacing words and using the periods apply in the paragraph 4 of KCR 

coping with the features of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And also the way 

of input on the authority record is based on EAC(Encoded Archival Context). 

Third of all, it made users approach to the sources which they want more 

easily by connecting the authority terms systemically making it possible to 

connect the relative terms with up and down words, before and after words 

variously and concretely expanding the term relations rather than earlier 

traditional authority system which is usually expressed only with relative words 



134   기록학연구 13

(see also). 

So the authority control of archival management system can effectively 

collect and manage the function of various and multiple groups and 

information on main activities as well as its own function which is controlling 

the Heading and express the multiple and intermediary relationship between 

archives and producers or between producers and it also provides them with 

expanded Record information service which satisfies user’s various requests 

through Indexing service.

Finally applying in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SAAR(CPF) through the 

instance of the authority management like this, it can be referred to making 

Archival authority system in Collecting repository hereafter by reorganizing the 

description elements into appropriate formations and setting up the authority 

file type which is to be managed properly for every service. 

Key words : Authority control, Provenance information, Archival authority 

control, ISAAR(CPF), Archival authority system, Collecting 

reposi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