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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범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주는 유용한 방안이다. 그동안 구술기

록은 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활발히 생성되어 

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연구 차원에서 이용될 뿐 적극적인 활용

방안 모색은 미진하게 이루어져왔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접근

방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최

근 들어 정보검색 환경의 변화와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성은 온라인 서비스

에 유리하다는 점 등의 여러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술기록의 정체성이다. 구술기록이 어떠한 과정과 연구 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 그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구술기록의 정

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은 구술기록 

맥락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기관의 목적 및 구술기록의 성격에 따라 대중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

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주제어: 구술, 구술사, 구술기록, 온라인서비스,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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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녹음 및 녹화기술이 보편화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술은 전 학문 

역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기록관리 역에서도 구술은 부족한 

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미래에 전달할 책무를 지닌 기록관리 

역에서 구술은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의 모습이나 기록 속에 드러나

지 않은 숨은 맥락을 밝히는 차원에서, 또한 결락된 역사적 사실을 보

충하거나 파기된 기억을 기록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점차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술기록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보

통이다. 텍스트 위주의 기록관리 현실에서 구술기록은 전문적인 관

리․보존 및 활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대개 연구자의 개별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후 개인적 연구에 활용한 다

음 전문적인 관리조치가 수행되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며, 관리된다 하더

라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활용상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미국의 구술사가 리체(Ritchie)는 ‘인터뷰는 기록되고, 어떤 방식으로

든 아카이브나 도서관, 다른 보존소에서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구술 

그대로의 형식으로 출판 될 때 비로소 구술사가 된다’1)고 주장하면서, 

구술기록은 단순히 기록되고 보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 다. 최근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구

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리체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소중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범사회적으로 공유 가능한 기반을 제

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Donald A. Ritchie, Doing Oral History, New York: Twayen Publishers, 1994,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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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접근방

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보검

색 환경의 변화와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그리

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성은 온라인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점 등의 관

점에서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초

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 기록학계에서는 구술기록에 관한 연구들이 점차 증

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연구성과들은 먼저 구술기록의 수집에 관한 연

구2), 구술기록의 정체성 정립에 관한 연구3), 그리고 구술기록의 관리방

안에 관한 연구4)로 구분할 수 있다. 구술기록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김미주와 노대진의 연구성과가 제출되었다 김미주는 국내외 인터넷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메뉴 분석을 통해 국내 구술자료의 인터넷 서

 2) 이에 대해서는 김지수, ｢대통령구술기록 수집방안-김대중 대통령 구술 수집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김

현승, ｢해군 구술기록의 수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

의 면담조사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

위논문, 2009; 한정은, ｢대중적 이용을 위한 구술기록의 수집과 활용｣, 한국외

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등을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김민 , ｢구술기록의 신뢰성 확보 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ꡔ기록학연구ꡕ 24, 한국기록학회, 2010을 참조. 

 4) 이에 대해서는 장진철, ｢구술자료의 관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문

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법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선 란 외, ꡔ구

술기록의 기록학적 관리방안ꡕ,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

보고서 15, 2006; 이화은,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정연, ｢구술사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모델링 및 표준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ꡔ정보관리학회지ꡕ 26(1), 

한국정보관리학회, 2009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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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 적합한 메뉴 설계를 제안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례 제시에 집

중할 뿐 구술기록의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제시치 못하고 있

다.5) 노대진은 구술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를 조사해 오프라인 상의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

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논의치 않고 있다.6)

한편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제공

자 지향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7)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특성상 이용자 접근의 편의성과 정보검색의 신속성, 온라인 접근을 시

도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성을 지향한다. 이와 다르지 않

게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도 구술아카이브를 통한 그 의미를 전달하

기보다 정보 전달의 도구이자 성과물 홍보에 더욱 집중해 온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구술기록의 정체성이다. 구술기록이 어떠한 과정과 연구 작업

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구술기록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은 구술기록 맥락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구술기록의 정체

 5) 김미주, ｢인터넷을 통한 구술자료 서비스 현황과 메뉴설계 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노대진, ｢국내 구술사료의 관리 실태와 서비스 방안｣, 원광대학교 기록관리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7) 기존의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으로는 우수 ,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질의응답 서비스 개선방안: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명

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황정원, ｢기록 검

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용성 테스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

공 석사학위논문, 2007;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활용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ꡔ한국기록관리학회지ꡕ 6(1), 2006; 김은실, ｢이

용자 유형별 기로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

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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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형성을 위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기관의 목적 

및 구술기록의 성격에 따라 대중성과 전문성을 적절히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및 기록품

질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구술기록의 중요성 및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

비스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3장에서는 국내외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 

관해 벤치마킹 가능한 실제 사례를 고찰할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구술

기록의 활용시 정체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전제에서, 구술기

록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 수립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구술기록과 온라인서비스 필요성

1) 구술기록의 의미와 중요성

구술은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상호간의 의사소통 및 기

억의 보존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문자의 발명 이전 과거의 경험에 대

한 기억을 통해 해당 사건 및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기능해왔다는 점에

서, 구술은 인류의 본능적 도구로 자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

세기 이후 새로운 학문 역으로 등장한 구술은 과거의 직접적 경험을 

기반으로 구술자의 기억에 대한 학문적 조사과정이라는 점에서, 전통사

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소유되어 수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구전(Oral 

Tradition)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8)

 8)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H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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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이 본격적인 독립된 학문 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측

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사 연구 사조와 관련된 것으로, 기

존의 정치사 및 제도사 연구경향을 탈피하여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 

하층민의 생활사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인

해 1934년 미국의 Allan Nevins에 의해 구술사(Oral History)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면서 구술은 역사학 및 사회학, 인류학 등 다방면의 학

문 역에서 독립된 연구방법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9) 또 하나는 과

학기술의 발전과 관련된다. 20세기 들어 녹음 및 녹화기술의 보급은 과

거에는 불가능했던 ‘말’의 기록화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회의 제반 역에 대한 기억을 음성 및 상으로 

남기는 구술작업이 보편화되었다.10)

구술은 생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과거 구술자가 경험한 사실내역을 

기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된다. 먼저 구술자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어 

구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술성’, 둘째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관성 및 개인성’, 셋째 구술자와 면담

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 넷째 구술이 인간의 기

억으로부터 발현된다는 점에서 구술 내용이 지닌 ‘유일성 및 한시성’, 

다섯째 구술이 텍스트화 되는 과정에서 또한 구술이 담아야 하는 주제 

범위를 고려할 때 그 활용에 있어 ‘유동성 및 민감성’을 지닌다.11)

또 하나의 기록 내지 사료로 구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

근의 일이다. 문자로 작성된 기록을 신봉하는 근대 이후의 실증주의 

 9) 20세기 이후 서구 학계의 구술사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윤택림·함한희, ꡔ새로

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ꡕ, 아르케, 서울, 2006, pp. 20-34를 참조.

10)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H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 150.

11)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ꡔ기록학연구ꡕ 25, 한

국기록학회, 2010,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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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속에, 개인의 주관적 기억을 증거로 남기는 구술은 철저히 배척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록보존기관에서 구술기록은 단지 음성 내

지 시청각기록물의 유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

한 전문적인 관리․보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 들

어 구술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문자화된 기

록으로는 당대 제도의 공식적인 행위들만이 기억되기 쉬우며 비공식적

인 행위들은 주로 기록으로 남지 않음을 염두에 둘 때, 구술기록은 문

자로는 남길 수 없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12)

당대의 사건에 대한 기억을 후대에 전승하는 정보자원으로써 구술기

록이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구술

이 문자화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기억을 남기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

되었다는 점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거 내지 

기억을 구술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자화된 기록

이 당대 활동을 기록하지 못하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던 곳에 구술

기록은 또 다른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둘째 결락 기록물의 

보완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당대 제도의 공식적인 

행위들만을 남기기 쉬우며 제도권 밖의 비공식적인 일상 행위들은 기

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소장기록물 분석을 통

해 기록물이 결락된 부분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통해 결락 부분을 구술

자의 기억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구

술기록은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는 기록의 맥락 확보와 평가 측면이다. 기

록의 평가는 현재의 사회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업으로, 최소한의 

기록을 통해 최대한의 사회상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을 모토로 삼아왔

다. 하지만 당대의 완벽한 사회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명제는 난해한 

12)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p.36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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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며,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은 문자화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결락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상을 형성시키는데 일조하는 유

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록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인 맥락의 

확보 측면에서도 구술기록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술기록은 행

위 및 사건 이면에 놓인 문자화된 기록에는 작성치 못하거나 미처 남길 

수 없었던 생성 당시의 보다 심층적인인 맥락을 생존자의 경험에 바탕

을 둔 기억을 통해 확보케 해주기 때문이다.13)

이처럼 구술기록은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형성을 위한 수단으

로, 구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할 중요한 정보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 하듯 현재 국내에서도 구술기록이 지닌 의미 및 중요성에 입

각해 구술채록 사업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성된 구술기록

은 각자의 연구 목적을 위해 활용된 후 사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

리 및 보존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생성 사실 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구술기록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어 있

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어 범사회

적인 공유 및 활용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2)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맥락의 중요성

①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
기록정보 서비스란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록물과 이용

자를 연결시켜 주는 활동14)으로써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유형에는소

13)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ꡔ기록학연구ꡕ 

24, 한국기록학회, 2010, pp. 90-107.

14) Mary Jo Pugh, ꡔ기록정보서비스ꡕ, 설문원 역, 진리탐구, 서울, 200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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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관에 대한 정보와 소장기록물에 대한 정보, 소장기록물에서 추출한 

정보, 기록물 생산자에 관한 정보, 다른 기록관이나 정보원으로의 안내, 

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등에 관한 보안 및 공개에 관한 관련법 정보, 기록

을 활용하는 방법과 절차, 소장물의 복제와 대출 등에 관한 정보가 있다.

기록학계에서 서비스분야는 기록관리 라이프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여 다른 기능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두각을 보인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는 기록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하

고 있다. 또한 서비스 환경과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 방향의 변화를 야

기하 다. 기록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

족시키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주

목 받고 있으며 서비스 방법 및 범위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정보접근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접근방식으로 변화하고 있

다. 따라서 아카이브 서비스도 이러한 정보서비스 환경변화에 맞춰 온

라인 서비스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

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직접 소장기

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어떤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록이 이용가능한지 그 현황을 미리 확

인하고 이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

가 어떤 기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며,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온라인이란 공간은 이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환경

은 결국 기록물의 보존,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 나아가 기록물의 체계적

인 생산과 관리,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

다. 온라인 서비스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등장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보관 및 저장뿐만 아니라 이용과 활용이

라는 면에서도 뛰어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15)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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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용자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구술기록 서비스에서도 나타난다. 구술기록 온라

인 서비스란 온라인 접근방식을 통해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구술기록을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음성 및 상자료와 같은 구술기록 이용은 원칙적으로 오

프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지향해 왔다. 구술기록의 오프라인 이용은 구

술기록 소장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구술기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구술기록을 오프라인으로 서

비스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 이용절차 및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용을 위한 별도의 공간과 전문적인 시설이 구비해야 하는데, 기본적으

로 열람 신청대, 반납·대출대, 열람석, 검색도구, 복사기, 사물함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와 더불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기록을 재생

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는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오프라인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술기록의 다양하고 적

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모색하기 위해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

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기관

의 소장 구술기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가

능하게 한다. 이는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

다. 구술사 연구 목적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방법에는 워크숍, 

전시회 등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온라인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적극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자

신이 필요로 하고 찾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직접

적인 접촉을 통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15) 윤택림, 함한희, ꡔ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ꡕ, 아르케, 서울, 

2006,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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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서비스 제공

이나 이용 면에서 시간 및 공간, 거리의 제약 없이 효과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을 통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부 구술사 분야에서는 역사쓰기와 구술기록 수집의 

괴리현상을 지적한다.16)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취지와 목적에 부

합하는 내용을 수집하고자 자신의 연구 의도에 맞게 새로이 생산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구술기록에 대한 정보수집시 생산 

현황과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현실이 원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이

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연구와 목적에 맞

는 구술기록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괴리

를 좁히고 구술기록을 통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의 흥미로운 관심을 적극적인 관심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에 일반적

인 흥미를 갖고 있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구술기록에 접근하고 관심

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나아가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 직접 기

관을 방문하여 구술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구술기록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는 온라인의 이

점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보다 심도 있는 관심으

로 연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16) 허 란, ｢구술 아카이브의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역사쓰기｣, ꡔ구술사 연구의 새

로운 지평을 열며ꡕ, 한국구술사학회 창립학술대회 발표집, 2009, pp.18-19. 이용

기는 구술사 연구와 구술채록이 이전에 비해 대단히 진전된 것은 틀림없으나 

그럼에도 생산에 치우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고민

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 다. 때문에 상당한 양의 구술자료가 축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구술사 연구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역설하

다. 이용기, ｢역사학, 구술사를 만나다｣, ꡔ역사와 현실ꡕ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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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

고시켜 준다. 국내에서 구술사가 등장한 이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도 구술기록 및 구술사 연구는 일부 학자들에게만 국한

된 역으로 대중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

내 구술사 전통이 해외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현재 구술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구술기록은 일부 제한된 연

구자에 의해서만 활용되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구술기록의 의미와 학

문적,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를 바탕으로 구술기록의 학문적 입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술

기록이 대중을 지향한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구자 외에 일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역에 

머문다면 구술사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17) 

넷째, 현재 국내 구술아카이브 환경은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을 야

기시킨다. 구술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중 아카이브 관

리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경우 소규모 연구단으로서 인력, 

예산, 업무적인 면에서 서비스를 위한 환경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또

한 일반적인 흥미와 관심으로 접근하는 이용자의 경우 직접적인 문의

와 대응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이용자의 무관심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자 및 관련 기관에서는 구술사 연구를 지

속해 오면서 축적된 구술기록의 현황 파악 및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공

유가 되지 않는 어려움을 안타까워한다. 통합적인 구술채록 및 구술기

록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

스는 의미가 있다.

17) 한국구술사연구회, ꡔ방법과 사례, 구술사ꡕ, 선인, 2005,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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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맥락의 중요성
기록의 맥락이란 기록의 생산·입수·저장 또는 활용을 둘러싼 조직

적·기능적 환경과 활동상의 정황을 의미한다.18) 이는 기록을 생산한 

활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문서들 사이에 유기적 

관계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19) 구술기록의 맥락은 위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괄하는 의미에서 타 기록과의 연계성, 구술채록 프로세스 

내에서 형성하는 구술기록간의 연계성과 더불어 구술내용 전개과정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구술내용 전개과정에서 맥락은 구술내용의 전후 문맥, 즉 인과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구술자가 당시 사회적·정치적인 환경과 조건 속

에서 어떤 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구술자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 는

가의 과정이다. 나아가 구술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반응하 는

지 구술자와 구술자 배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

어 구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구술자 현재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항을 미치게 된다. 즉 구술자를 둘러싼 여러 요

소들 간의 상관관계가 구술내용의 맥락에 반 된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맥락은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을 위

한 기획단계부터 정리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생산된 모든 기록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구술기록은 기록물간의 연계성이 적은 매뉴스크립

트적 성격으로 인식되어 왔다. 업무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는 

여타 기록과 달리 특정 목적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집된다는 이유에서

이다.

구술기록 생산을 위해서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하

고 각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

18) 한국기록학회, ꡔ기록학 용어사전ꡕ, 역사비평사, 2008, p.48.

19) 김정하,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 ꡔ기록학연구ꡕ 21, 한국

기록학회, 2009,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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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증거하는 구술기록을 생산하며, 이렇게 생산된 구술기록은 상호간

의 유기적 연계성을 형성한다. 즉 구술채록 프로세스 하에서 생산된 구

술기록은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이 강한 인위적인 컬렉션과는 다르게 기

록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조되는 아카이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구술기록의 맥락은 기록관리의 대상으로서 구술기록의 개념 확

장 속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구술기록관리는 구술채록의 결과물로서 구술기록 만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기록을 생산맥락을 갖춰 통합적으로 관리해

야 한다. 또한 구술기록의 맥락은 관리·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서비스

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구술기록 생산 및 수집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주제와 성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반면,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술기록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구술기록의 맥락을 갖춰 생산프로세스 각 단계의 구술기록을 포괄적으

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이용의 경우 이용자는 담당자의 도움이나 또는 필요한 자

료를 요구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 이용의 경우 일차적으로

는 온라인상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구술기록 및 정보만을 통해 구술

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구술기록 및 

정보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공자에 의해 구

술기록의 서비스 유형이 결정되므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선택

의 범위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을 온라인으로 서

비스 하는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구술기록의 성격과 생산프로세스에 대

한 고려 없이 구술기록의 맥락을 배제한 채로 음성 및 상자료와 같은 

산출물 위주로 서비스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맥락을 갖춘 온라인 서비스는 구술기록이 기록학적



168   기록학연구 36

으로 생산·수집되고 관리·보존되어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기록관

리 단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계로, 앞서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구술기록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보존되었는가의 여부는 얼마나 수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3.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사례

1) 국내 사례

①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20)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이하 민중생활사로 약칭)은 2002년 출범 이

래 역사를 남기지 못한 민중들의 생활사를 재구성하고자 민중의 삶 속

으로 들어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그들의 생활

과 문화를 밝히기 위한 연구 및 각종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가 구술기록이다.

민중생활사 구술기록은 연구단의 소장자료를 구분하는 10가지 분류

체계 내에 정리 및 관리된다. 그러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시에는 

이 10가지 분류체계에 기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기록 매체별 구분을 

통해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구술기록은 매체별로 구술, 사진, 동 상, 

문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술’은 음성자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

며, 사진은 구술채록 상황의 사진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동 상

20) <http://www.minjung20.org/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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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제목
주제

주요 내용
자료 배경

이름 & 날짜 물리적 형식
제작년월일 기록언어
제작기관 기록형태
제작자 자료형식
제보자 원자료 위치

식별번호
자료번호

위  치
주소

관련 자료
자료번호 제목 내용 형식

접  근
저작권

자료출처

은 상자료를 말하며, 문서는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DB작업을 거쳐 이미지를 서비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중생활사 구술자료는 매체별로 구분되어 기술요소와 함

께 제공된다. 즉, 구술자료 중 ‘구술’의 경우 음성자료와 녹취록, 기술요

소의 여러 항목을 바탕으로 구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진’은 

사진자료와 기술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상’은 상자료와 기술요

소로, ‘문서’도 같은 형식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현재 ‘구술’에서 음성자

료와 함께 ‘녹취문 보기’가 제공되지만 녹취문은 구술자의 개인정보보

호를 위해 연구원에 한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다. 각 구술

자료의 기술요소는 아래의 도표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구술 기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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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생활사의 기술요소는 제목, 주제, 주요내용, 자료배경, 이름 및 

날짜에 제작년월일, 제작기관, 제작자, 제보자와 물리적 형식에는 기록

언어, 기록형태, 자료형식, 원자료 위치와 식별번호와 위치, 그리고 관

계 자료에 대한 정보와 저작권 자료출처의 접근정보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간략하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해 구술자료의 

생산과정 및 구술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상당

히 간략하게 제공되므로 구체적인 구술기록의 맥락과 배경정보를 얻기

는 어렵다. 또한 ‘연구단 소개’를 통해 연구단의 연구 방향 및 다양한 자

료의 수집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으나, 특정 구술채록 수행과정에서 생

산 및 수집되는 상 및 음성자료 외에 배경자료 및 정보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정보관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정보관은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을 수행하여, 이를 통해 생산한 구술기록을 현재 ‘구술로 만나는 

한국 예술사(The Oral History Of Korean Arts)’(이하 한국 예술사로 약칭)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

스하고 있다. 한국 예술사는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술기록 전

문( 門)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홈페이지로, 구술채록 전반에 대한 소

개와 비교적 다양한 구술기록 및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 예술사는 사업소개, 구술아카이브, 참고자료, 게시판, 기타로 구

성되어 있으며 구술기록은 ‘구술아카이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개’에서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의 추진배경이 간

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참고자료’에서는 한국 예술사가 구술사방법론

을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있는 국내외 구술사 분야 기관을 

21) <http://oralhistory.arko.or.kr/oral/mai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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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록관 상세목록 화면

소개하고 링크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게시판’은 자유게시판과 FAQ로 

구성되어 한국 예술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으

로 활용된다.

한국 예술사의 구술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

다. ‘구술 아카이브’의 구술기록은 예술분야별로 대분류되어 있으며, 하

위에 구술자별 리스트가 제공된다. 예술분야는 문학, 조형예술, 공연예

술, 문화일반의 네 분류와 사건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에는 ‘사건사’ 

관련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하위 구술자별 리스트는 예술인(구술자

명), 출생년도, 분야(구술자 전공), 채록연구자(면담자)의 항목으로 이루

어져있으며, 예술인을 선택해 들어가면 예술인의 상세화면이 나타난다. 

예술인 상세화면은 예술인의 프로필, 채록관, 작품 활동, 연구자료, 앨

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필이 기본화면으로 나타난다. 프로필에는 

예술인의 수련과정 및 학력, 활동경력, 수상력, 작품목록 등으로 구성되

어 있어 예술인의 삶과 작품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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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록관은 구술내용과 채록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

록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이름과 직위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제

공된다. 구술내용은 ‘ 상보기’와 주제구분, 해당 주제의 녹취문이 제공

되는데, 이는 구술자료 중 상자료와 상세목록, 녹취록이 제공되는 것

이라 볼 수 있다. 상자료는 상세목록의 주제별 구분에 따라 제공된

다. 1차 주제별 분류가 5회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상자료는 5회로 구

분하여 제공된다. 상세목록은 주제별로 1차 구분되어 있고, 해당 주제 

하위에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목록이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전체적인 구술내용 파악이 가능하며 필요한 또는 관심 있는 

내용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녹취록은 세부목록의 주제별로 이용할 수 있는데 녹취록은 문서파일 

형식이 아닌 온라인 화면상에서 녹취문 형식으로 제공하며, 출력하여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녹취문은 구술자의 구술에 가깝게 기술되

고 녹취록 작성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석을 첨부하여 구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상자료 및 녹취

록과 더불어 예술인의 활동과 연구 성과에 대해 ‘작품 활동’ 및 ‘연구자료’

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앨범’에서 구술자 관련 모습의 사진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가 관련 정보는 구술자에 대한 파악

과 구술내용을 이해하는데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 해외 사례

① The California University Regional Oral History Office22)

The California University Regional Oral History Office(이하 ROHO)는 다

양한 구술프로젝트를 프로젝트별 또는 주제별 접근방법을 통해 관련 

22) <http://bancroft.berkeley.edu/R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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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Audio and Video 역에는 특정 구술프로젝트

를 소개하고 생산된 구술기록을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한다. 구술프로젝트마다 제공하는 구술기록의 유형 및 정보의 형식

이 일부 다르게 제공되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음성 및 

상자료 제공에는 소극적이고, 녹취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고 자

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음성 및 상자료는 해당 프

로젝트를 수행한 내용 중 일부를 주제에 맞게 편집 가공하여 제공하거

나 또는 공개 가능한 구술자에 한하여 상 및 음성자료를 제공한다.

Audio and Video에서 제공하고 있는 녹취록뿐만 아니라 ROHO에서 

서비스하는 녹취록은 PDF파일 형식으로 제공하는데 내용 구성이 상세

하게 작성되어 있다. 단지 구술자와 면담자의 구술내용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해당 구술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 및 

목적, 구술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인지해 두어야 할 사항 및 면담자의 

후기 등이 녹취록 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격적인 면담내용에 들어

가기에 앞서 녹취록의 세부목록과 해당 구술기록이 포함된 시리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일부 녹취록의 경우 면담내용 중 구술

자의 대답에 해당 시점을 ‘시:분:초’로 시간을 표기하거나, 구술자 관련 

사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ROHO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구술기록 이용을 위한 ‘구술

기록 이용 동의’ 절차를 설계하 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술기록 이용 

동의’는 음성 및 상자료, 녹취록 등을 이용할 때 반복적으로 거쳐야 

하는 하나의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구술사의 개념과 목적, 

방법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구술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작

권 문제 등으로 인해 해당 연구소에 검증을 받아야 함을 알리고 있다. 

이는 이용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구술기록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인

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구술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

이나 기획단계의 구술기록 및 정보가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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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OHO의 ‘구술기록 이용 동의’ 화면23)

러나 이러한 한계를 상세한 녹취록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한다. ROHO에

서 제공하고 있는 녹취록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한다.

￭ 녹취록 표지(기관명 및 구술자명, 구술자의 직업, 프로젝트 수행 년도)

￭ 구술채록을 수행한 개요

23) 책임제한 동의 사항은 ‘구술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직접적인 정보를 구

술자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견문이 넓은 면담자 사

이에 인터뷰를 통하여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정보 수집 방법의 하나

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구술사는 결정적이며 증명

되거나 또는 사건의 완성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두로 설명된다. 그것은 질의응답에서 구술자에 의해 제공된 개인적인 의견을 

반 한다. 발행된 권리를 포함한 원고 안에 있는 모든 문학권리는 캘리포니아 버

클리대학의 밴크로프트 도서관에 보유된다. 출판을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밴크로프트의 서면으로 된 인가 없이는 원고의 어떤 부분도 출판을 위해 

인용될 수 없다. 출판을 위해 인용을 원하는 허가요청서는 지역구술사연구소인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의 밴크로프트 도서관 94720-6000으로 보내야 하며, 사용

자는 인용할 구절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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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사에 대한 설명 및 구술기록에 대한 설명

￭ 구술기록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 및 이용을 위한 안내

￭ 구술자 사진 

￭ 구술기록이 포함된 시리즈에 대한 소개

￭ 인터뷰 후기

￭ 상세목록 및 간략 개요

￭ 인터뷰의 개요 및 내용 

녹취록이 비단 녹취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술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구술기록 이

용을 위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녹취록만으로도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하고 관심 있는 구술기록과 정보를 파악하고 얻을 수 있다.

②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24)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은 John F Kennedy 대통

령과 관련된 사건, 인사들의 구술을 수행하고, 보존 및 이용 가능하도

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웹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 다. 구술프로젝트

에서는 먼저 ‘The Oral History Program’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적과 배경, 

수행과정, 구술기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술자의 말

이 녹취록으로 풀어지는 과정에서 구술 내용이 수정, 변경될 수 있으므

로 구술기록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구술자가 무엇을 믿고 있

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하 으며, 또한 연구자는 인터

뷰의 원본자료를 듣고 구술내용과 관련된 배경정보를 참고 할 것을 언

급하 다. 더불어 구술기록 인용에 있어 제한받게 됨을 알리고 있다.

24)<http://www.jfklibrary.org/Historical+Resources/Archives/Oral+History+Project>



176   기록학연구 36

<그림 3> John F. Kennedy의 Oral History Project 구술자 상세화면

John F Kennedy의 구술기록은 구술자명의 알파벳순으로 목록이 제공

되며, 목록에는 구술자명, 구술자의 생애, 직업 및 제공되는 구술기록의 

분량이 나타난다. 온라인으로 소장 구술기록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는

데 그 중 일부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제공되

는 구술기록은 녹취록에 제한된다. 구술자를 선택하면 위의 그림과 같

은 구술자 상세화면이 나타난다. 구술자 상세화면에는 구술자에 대한 

간략한 생애와 구술채록 및 주요 주제가 간략하게 제공된다. 구술기록

은 ‘Multimedia’에서 녹취록을 이용할 수 있고 음성 및 상자료는 서비스

하지 않는다. 녹취록은 인터뷰 차수 및 일자별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온

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녹취록은 같은 형식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이 제공된다. 녹취록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요와 상세목록, 구술내용, 성명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개

요에는 구술자 및 면담자, 인터뷰일, 인터뷰 장소, 녹취록 분량, 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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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와 구술기록 접근 및 이용제한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

으며, ‘구술기록 이용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구술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John F. Kennedy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의 특징은 녹취록에 포함된 

구술기록에 있다. 녹취록은 사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술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개요와 상세목록, 접근 및 저작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 중 구술기록 활용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서식의 구

술기록 원본 서식이 포함되어 있다. 구술기록 이용 및 접근제한 사항을 

일부 언급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John F. Kennedy의 사례

와 같이 원본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구술자

와 면담자 또는 면담기관 간의 동의와 약속을 바탕으로 구술기록이 공

개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

이며, 구술채록 과정 및 구술기록 성격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상 및 음성자료가 일체 온라인 서비스되지 않으며, 구술기록 검

색 리스트도 구술자명의 알파벳순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의 특정 

관심 또는 주제를 통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③ The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Public Affairs25)

The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Public Affairs(이하 Miller Center)

의 Presidential Oral History Program은 미국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 

인사들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그들의 일에 대해서 후대에 남기기 위

해 수행되었다. 구술프로그램을 통해 Miller Center는 후대에게 지난 대

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진정한 목소리를 보존하고 공공에게 서비스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술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은 웹상의 

‘Program Description’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공되는데, 구술프로그램의 

수행 배경과 목적, 구술프로그램이 갖는 의미와 과정, 프로그램의 포괄

25) <http://millercenter.org/academic/oral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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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범위 및 주제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Miller Center의 구술기록은 대통령 프로젝트별로 제공된다. 프로젝트

는 Presidential Projects와 Special Projects로 구분하며, 전 대통령에 대한 

구술프로젝트는 전자에 그 외 관련인물 및 사건에 대한 프로젝트는 후

자에 해당한다. Presidential Project에는 Jimmy Carter, Ronald Reagan, 

George H. W. Bush, William J. Clinton의 구술프로젝트가 포함되며, 

Special Projects에는 Edward M. Kennedy, Lloyd N. Cutler, Falklands 

Roundtable, Congressional Affairs Symposium로 구분된다. 이중 일부는 현

재 구술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구술기록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 상

태이며, 온라인에서 수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목적, 과정, 향후 

구술아카이브 구축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Presidential Oral History Program의 구술자 상세 화면

녹취록은 구술자 목록 순으로 제공되는데 구술자명과 직위, 면담일

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구술자의 상세화면은 구술자와 면담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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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술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제공된다. 프로젝트의 전체 목록을 

제공하되 일부 구술자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제한된다. 온라인 서비

스가 제한되는 경우 해당 구술기록은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

와 함께 상세화면에 나타나는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구술기

록에 접근할 수는 없어도 대략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 다. 녹

취록은 PDF파일 형식으로 전문이 서비스되며, 공개가 제한된 내용은 

검게 삭제하여 제공된다.

Jimmy Carter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는 ‘Research Materials’에는 Timeline, 

Suggested Topics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Timeline은 해당 프로젝트의 주

요 역사적 배경과 사건 등에 대해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한 자료이

며, Suggested Topics은 예비질문과 같은 핵심 주제에 대한 자료이다. 

Bibliography는 프로젝트 수집과정에서 참고한 관련자료 목록이다.

<그림 5> Miller Center의 Timeline 및 Suggested Topics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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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은 Research Materials의 Timeline과 Suggested Topics의 한 예

이다. Timeline은 Lloyd N. Cutler 경력에 관한 약력정보로 Lloyd N. Cutler

의 출생부터 주요 경력을 연도순으로 정리하 다. 우측의 Suggested 

Topics은 Lloyd N. Cutler의 구술면담을 수행한 핵심주제와 세부주제를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Interview Team 및 Scholars and Staff는 구술프로그램 운  및 프로젝

트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및 직업, 프로젝트의 책임분야, 연구 분야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Miller Center는 구술프로젝

트 내에서 생산된 자료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뉴스, 출판물,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Miller Center의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는 기획단계의 구술기록 및 

정보가 충실하게 서비스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Miller Center의 구술프로

그램 전반에 대한 소개와 목적, 아카이브 방향 등을 비롯하여 각 프로

젝트마다의 목적과 수행과정, 배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특히 

Research Material에 해당되는 각종 자료는 본 프로젝트의 구술기록을 활

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핵

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및 구술자에 대한 정보가 상세

하게 제공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면담자에 대한 정보가 이름, 직위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면담자에 대한 상세정보는 

구술프로젝트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얻는데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비해 음성 및 상자료 서비스에는 소극적이며, 면담후기 및 일

지와 같은 면담자 관점이 부재하다. 또한 상세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구

술자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구술내

용을 파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즉 Miller Center는 구술프로젝트를 기

획하고 수행한 과정 및 구술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 등의 다양

한 주제를 제공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과 더

불어 구술프로젝트와 관련한 뉴스 및 발간물, 컨퍼런스 등의 각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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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내외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고찰하 다. 국

내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구술자와 관련된 각종 배경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구술기록의 수집 목적 및 과정, 수집방법 

등에 대한 기획단계의 정보들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는 대체로 음성 및 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가 소극적

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녹취록이 적극적으로 서비스 되는 경향을 보인

다. 구술채록의 목적과 방향, 구술채록 방법 등에 관한 기획단계의 구

술기록 및 정보가 간략하게라도 제공되지만, 면담후기 및 일지 등의 면

담자 관점의 정보 제공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 

뿐만 아니라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여타의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과 연계된 구

술사 연구소가 발달해 있는 해외사례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4.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체계 수립

구술기록의 정체성 확보에 기반이 되는 맥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넓은 의미의 구술기록에서 구술채록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기능과

의 연계성과 구술채록 과정 내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구술기록 간의 연

계성, 그리고 구술내용의 맥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술기록 맥락이 중요한 것은 구술기록이 다른 기록물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의 맥락은 기본적으로 구술채록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다. 구술기록은 음성 및 상의 개별 자료로서 

존재하기 보다는 한 프로세스 내의 각 단계 연구 작업이 서로 향을 

미쳐 하나의 구술프로젝트 및 구술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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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구술기록이 맥락관계를 갖게 될 때 그 가치와 의미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이하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때 구술기록의 맥

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란 세 단

계로 구분하여 고찰하며,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의 전제가 되는 구술기

록의 관리․보존상의 고려사항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획단계

구술기록 생산 과정은 기획단계, 실행단계, 정리단계를 거쳐 수행된

다. 먼저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획단계의 구술기록

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구술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관의 배경과 목적

⦁ 구술프로젝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 구술채록 대상 범위

⦁ 구술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주제

⦁ 구술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정책

⦁ 구술프로젝트 참여자 및 수행기간

⦁ 구술아카이브의 향후 방향

⦁ 구술채록 면담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

이와 같은 정보는 구술프로젝트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해당 구술프로젝트가 왜 수행되었고,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지를 인식하

게 한다. 또한 구술기록의 핵심적인 주제와 관점을 안내하여 구술기록

의 이해와 해석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접하는 이용자가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

는 경우 더욱 유용할 수 있으며, 구술기록에 친근한 연구자 층의 이용

자에게도 연구자료 및 프로젝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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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불어 기획단계 구술기록은 구술프로젝트를 계획한 기관 업무의 

기능과 연계하여 관련 업무의 목적과 계획을 반 시켜준다.

구술채록을 수행하는데 있어 구술자를 선정하는 일과 더불어 면담자

를 선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구술채록을 주관하고 구술기록 온라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면담자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

더라도,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시 면담자에 대한 정보 제공에는 소홀

한 편이다. 구술자와 관련해서는 구술자의 출생지부터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곳은 드물며, 제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로 면담자 이름과 

직위 정도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 Miller Center의 연구자 및 참여자에 관한 정보제공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진 및 이름

⦁ E-mail / Phone

⦁ 참여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예: 소속기관, 직위, 주요 연구 분야, 

구술프로젝트 경험 등)

⦁ 러센터 구술사 프로그램에서의 책임 분야 및 역할 

⦁ 주요 저서

Miller Center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이름과 직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

진, 연락처부터 연구자가 주로 활동한 분야, 경력, 저서, 그리고 구술사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연구 분야와 역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여 연구자의 구술채록의 경험, 구술

채록 연구주제와 연구자의 학문적 연계성, 연구자의 경력 등과 같은 정

보는 이용자들에게 구술프로젝트는 물론 구술내용의 전문성, 구술기록

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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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면담내용을 담고 있는 상자료, 음성자료와 면담일

지 및 후기, 면담시 기증받은 각종 기증자료 등의 구술기록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면담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행단계의 가장 

핵심적인 구술기록이라 할 수 있는 음성 및 상자료는 직접적으로 구

술자의 말이 전달되는 것이며, 특히 상자료는 구술자의 모습이 담겨

져 있어 온라인 서비스에 민감할 수 있다. 음성 및 상자료를 온라인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구술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뤄지는 주제를 이

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뒤의 맥락 없이 

특정 내용을 부분적으로 제공할 경우 내용의 오해와 왜곡을 야기할 위

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구술자의 비언어적 표현이 구술내용과 해석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상자료가 주목받고 있다. 반면 온라인 서비스

에서 상자료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음성 및 상자료를 전 분량 서비스하기 어렵다면, 구술기록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술자의 표정, 제스처, 시선, 억양 등을 함께 전달하

기 위해 부분적으로 구술자의 모습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상자료가 제

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얼굴 표

정을 봄으로써 구술 내용을 분석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자료의 화면구성에서도 구술자 중심적 화면구성과 전반적인 면

담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깨

끗하면서도 정돈되어 구술 내용에 집중하기가 용이한 반면 일방적인 

인터뷰 느낌이 강하다. 후자의 경우 면담상황의 생동감과 현장감을 전

달하고 구술기록의 특성인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면담일지 및 후기는 구술기록의 쌍방향적 성격을 반 한다. 구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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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구술내용 뿐만 아니라 면담을 수행한 면담자의 관점은 구술기록

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술기록은 면담상황에 

따라 향을 받는다. 따라서 동일한 면담자와 구술자가 같은 주제로 면

담을 수행할 지라도 매번 다를 결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용자는 면담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분

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면담일지 및 후기는 핵심적인 정보를 전

달하며, 구술자의 비언어적 표현이 객관적으로 면담자에 의해 포착될 수 

있다. 면담일지 및 후기에 포함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면담수행 기본정보(예: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 면담 장소 등)

⦁ 면담자가 구술을 시작하게 된 계기, 준비과정

⦁ 면담에서 주로 다뤄진 세부 주제

⦁ 면담시 구술자 또는 참여자의 행동 사항

⦁ 면담 전 준비사항 및 특이사항(예: 촬 장비 상태 등)

⦁ 면담장소 및 면담 환경에 대한 설명

⦁ 구술자의 기억력 정도 또는 구술 능력 정도

⦁ 구술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기존 학설과 다른 구술내용)

⦁ 면담수행 과정에서 면담자의 느낌이나 소감

⦁ 구술자에 대한 면담자의 개인적인 의견

면담일지 및 후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된다. 각 원자료마다 ‘딸

림자료’로 제공되거나 구술자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총체적인 면담자의 

의견을 반 하여 제공되기도 한다. 또한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기도 하

지만 면담자의 자유로운 서술 형식으로 작성되기도 한다. 

구술채록 과정에서 면담자는 구술자의 구술기록 공개 및 이용 동의

서에 확인을 받는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비단 법

적 조치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와 연관된다. 구술사 분야

의 윤리적 문제는 구술채록 과정에서의 연구 작업과 관련되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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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담을 위한 구술자의 현명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작성된 녹취록의 법적인 안전함을 말한다.26) 전자의 경우 

구술자의 현명한 동의를 이끌기 위한 면담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술자가 구술채록의 목적과 범위, 인터뷰의 가치, 

진행과정, 주요 논의 주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하

는가 하는 것이며, 더불어 면담자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수행하

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녹취록이 작성된다면 구술자가 이를 검토하

고 수정하는 것, 그리고 보존 장소, 보존계획, 비공개 부분 및 공개 시

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구술자는 의지에 따라 구술면담을 진행

할 수 있고 중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인 서명을 

통해 기록되고 규약에 의해 체계화 되며, 구술자와 면담자의 양자 확인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7) 이러한 확인사항과 공개 제한 부분, 구술자의 

요구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서비스에서 구술기록의 공개 및 이용 범

위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술자의 요구와 동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과 구술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서비스됨을 밝히고 이용자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다.

3) 정리단계

정리단계는 실행단계를 수행하면서 생산 및 수집된 구술기록을 보

26) Thomas L. Charlton. History of oral history: Foundations and Methodolog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2007, p.127.

27) Thomas L. Charlton. History of oral history: Foundations and Methodolog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2007, p. 128. 면담에 앞서 이러한 절차가 인터뷰 

자체에 냉담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논쟁거리지만 그 반대의 효과를 가

져 올 수 있다. 이것은 구술자의 신뢰를 얻고 구술사 본래의 목적에 대해 구술

자를 교육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구술자가 인터뷰에 대해 열정을 창출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훌륭한 인터뷰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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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녹취록, 상세목록 등

을 작성한다. 이러한 정리단계는 구술기록 관리 및 보존에 중요한 기능

을 함은 물론 이용자의 활용과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텍스트 분석 및 활용을 위해 작성되는 녹취록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녹취록 구성의 기본은 면담자, 구술자, 

면담일, 면담장소 등의 면담 기본 개요와 원자료에 가깝게 작성된 구술

내용으로, 구술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및 구술기록 이용을 위한 관련 정

보를 녹취록에 포함하여 녹취록 접근만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

도록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The Art Institute of Chicago28)의 Chicago 

Architects Oral History Project는 이에 대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

해준다.

⦁ 표지 (Title Page)
⦁ 저작권과 발간물 정책 (Rights and Reproductions Statement)29)
⦁ 녹취문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문 (Preface)30)
⦁ 개정판 서문 (Preface to Revised Edition)
⦁ 상세목록 (Outline of Topics)
⦁ 구술내용 (Interview Transcript)
⦁ 참고자료 (Selected References)
⦁ 구술자 이력정보 (Curriculum Vitae)
⦁ 성명목록 (Index of Names and Buildings)

28) <http://www.artic.edu/aic>

29) ‘Rights and Reproductions Statement’에서는 오직 연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The Ryerson and Burnham Libraries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본 기관의 허가 없이 인용, 이용할 수 없

음을 내용으로 한다.

30) 구술프로젝트 수행기관 및 목적, 주요 핵심주제, 과정 등에 관한 서술을 내용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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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Architects Oral History Project에서 제공하는 녹취록은 위와 같

은 동일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술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 중 성명은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구

술내용에 언급되는 성명목록과 해당 이름이 나타난 녹취록의 페이지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데, 이는 녹취록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술내용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점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 녹취록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구술프로젝

트에 대한 관련 정보가 미비한 사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상에서 너무 많은 메뉴와 관련 정보를 나열할 경우 이용자가 오히려 복

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녹취록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구술기록의 맥

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녹취록은 음성 및 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또

는 음성 및 상자료가 부분적으로만 제공되어 구술내용의 맥락을 해

칠 위험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도 구술

기록의 음성 및 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려된다. 녹취

록의 경우 작성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으나 전체 음성자료에 대한 공개

는 무책임하게 내용 자체가 왜곡 변형될 소지를 갖기 때문이다. 음성자

료는 청취자의 해석에 따라 다른 내용이 되므로 청취자인 해석자에 따

라 다른 자료가 될 수 있다.31)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술기록의 구술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음성 및 

상자료를 제공하되 더불어 구술내용의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의 녹취록을 서비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녹취록을 온라인 서비스 할 경우 구술자가 요청한 비공개 부분 및 공

개 제한이 필요한 부분은 구술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삭제 후 서비스 

되어야 한다. 일부분 공개 제한되어 있다고 구술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31) 한국구술사연구회, ꡔ방법과 사례, 구술사ꡕ, 선인, 2005, pp.23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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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음성 및 상자료와 함께 이용 할 때 

녹취록의 구술내용마다 시간표기를 해 두는 경우 관심 있는 구술내용 

접근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녹취록 작성도 매우 오랜 시

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방법이

다. 상세목록은 녹취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전반적인 내용을 파

악하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하고 관심 있는 정

보에 접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구술기록의 상세목록은 이

전까지는 간략한 개요식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하는데 그쳤다. 그

러나 상세목록을 바탕으로 기술항목을 작성한다던지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경우 너무 간소한 상세목록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생산된 구술기록의 전체목록 및 수행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는 구술 관련 기관이나 이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구술채록을 수행한 바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경우 음성 및 

상자료의 온라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지만 수행된 프로젝트 및 구

술기록 목록을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구

술기록을 온라인 서비스 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구술사 분야 기관간의 연구 작업과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수집을 막을 수 있고 그 현

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구술기록 전체 목록에서는 온·오프

라인의 이용 여부를 구분하여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온라인 접속을 통

해 구술기록의 생산여부를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의 접근을 유도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진작시키는 정보가 된다.

온라인을 활용한 구술기록 서비스에서는 구술자의 ‘현명한 동의

(informed consent)’와 접근에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한다. 즉 구술기록이 

온라인을 통해 일부 또는 전체가 포스팅 될지 모른다면 면담자는 ‘현명

한 동의’의 과정으로서 구술자와 이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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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에 대해 친근하지 않는 

구술자라면 어떻게 ‘현명한 동의’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면담자는 최소한 온라인이란 특성과 구술자의 구술기록

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될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32) 구술기록 공개 

및 동의서에 이러한 사항이 첨가되어야 하며, 기관에서는 구술자의 요

구와 공개제한 부분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현명한 동의’는 구술자에게만 부여되는 몫이 

아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이

용자에게도 구술기록을 활용하기 위한 바른 자세가 요구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구술기록 온·오프라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

해야 하며, 구술기록의 특성과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이용자가 신

중하게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구술기록의 정체성 및 기록품질을 확보한 온라

인 서비스 수립 방안에 대해 고찰하 다. 기존의 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에 관한 논의가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와 제공자 지향적 서비스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면,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과

정과 연구 작업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

는지, 구술기록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바탕으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술기록 온

라인 서비스 구축에 있어 구술기록의 맥락을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함

32) Thomas L. Charlton, History of Oral History: Foundations and Methodology, 

Rowman & Littlefield Pub Inc., 2007, pp.13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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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 다.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앞서 수행되어

야 할 것은 이용자 접근 편의와 효율성을 강조한 기술적인 검색도구 구

축이 아닌, 구술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구술기록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보존하고 구술기록이 지닌 본

래적 가치의 훼손을 최소화한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술기록

의 정체성이 배제된 구술 아카이브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수단에 불과

하며, 내용의 정확한 이해성 역시 저하시킨다. 아울러 기록품질이 확보

되지 않은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술 아카이브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구술이 지닌 맥

락에 주목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 다.

구술기록은 구술채록 과정의 특수성과 구술기록이 갖는 성격을 고려

하여 특성을 살리고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설계해야 한

다. 구술기록의 맥락에 기반 한 온라인 서비스는 또한 구술기록이 과학

적인 구술채록 방법에 의거하여 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산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후 구술 아카이브가 구술기록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리․보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구술기

록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구술기록은 문헌자료의 보

완적 역할로써 또한 문헌자료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 자료로써, 기록되

지 않은 역사의 조각을 맞추고 빈자리를 메우는 자료로써, 기존의 역사

를 대체하는 연구 자료로써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다. 온라인상으로 서비스되는 방식은 구술기록 온라인 서비스 구축

을 계획하고 기관의 구술기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계

상, 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시스템적인 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구술기록이 활용되는 어느 공간에서든 구술기록의 맥락을 

바탕으로 한 구술기록의 정체성이 보존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구술기록의 온라인 서비스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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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료이자 기억 유산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구술채록 및 온라인 서

비스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구술기록 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구축 방안에 대

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며, 구술기록의 생산 및 관리․보존 프로세스 

정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술은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안

을 기록화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관련 기록, 구술자에 관한 

각종 자료의 사전적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자간의 공조 속에 수행

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치 한 사전 준비 및 수행 절차를 지녀야 한

다. 이래야만 신뢰할 수 있는 구술기록 생산이 가능하며 온라인 서비스

의 기본적인 품질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디지털 구술기록의 장

기보존 및 진본성․무결성 유지와 함께 컴퓨터 기술의 진보 속에서도 

이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관련 구술기록 이용가능성 확보와 함께 수정 및 변조가 용이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 속에서도 내용상의 진실성을 확보한 온라인 서비스를 가

능케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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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Kim, Myoung-Hun & Han, Ji-Hye

This article intends to establish a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Unlike common record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textual 

rela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The context of oral history archives can 

include the context of oral history contents in addition to the connection 

with records produce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work function of 

agency which performs collecting oral history archives, and the connection 

between oral history archives form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oral 

history archives.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context of oral 

history archives ha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in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by researching the plan for on-line service of oral 

history archives based on the context of oral history archives.

Key words: oral history, oral record, online service, records manag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