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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교회기록 은 교회의 역사와 통을 보존하고 성도들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목 으로 설립된 기 으로, 

교회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교회의 신앙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리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교회만의 다큐멘테이션을 형성하여 일 인 수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 기록 의 수집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한 토 이자 기록 의 기록물을 구성하는 체계 인 지침이다. 

수집정책을 통해 교회 기록 은 수집의 범 와 우선 으로 수집할 기록물의 유형 등을 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회 기록 을 표하여 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을 해 교회의 특징  기록 의 

수집정책에 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담당자 면담을 시행하 다. 

주제어: 교회 기록, 교회 기록 , 수집정책

<ABSTRACT>

A church's archives aims to preserve the history of the church and inherit the spiritual legacy 
of Christianity. It also plays critical roles in strengthening the identities of the church members. As 
such, this study focuses the role of a church archive and, in particular, its acquisition policies. An 
acquisition policy is the foundation of archival records management, which is achieved by balancing 
the scope of the collection and collecting various record types. For this, the authors analyzed the acquisition 
process of Young-nak Church's archives and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archivists.

Keywords: church records, church archives, acqui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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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방법

2006년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개정 

이후 공공기 의 민간기록물 수집에 한 심

이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역사

가 오래된 형 교회에서는 기록 을 설립하

여 요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교회 기록

은 교회의 역사와 통을 보존하고, 구성원들

의 신앙과 정체성을 강화할 목 으로 설립되어 

교회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과 교회의 신앙

 인물들의 기록물들을 체계 으로 보존, 서비

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회 구성원들은 교

회 기록 을 통해 소속교회의 역사를 공유하여 

상호 결속력을 높이고, 교회사 연구자들은 일차

 사료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교회

기록 은 이를 해 교회 업무  활동의 결과

로 생산된 공  기록과 역사  가치를 보유한 

매뉴스크립트를 체계 으로 선별, 수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 부분의 교회기록 은 수집을 

한 일 되고 체계 인 토 를 마련하지 못하

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교회기록 에서의 수집

은 장기  계획 없이 즉흥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교회기록 의 기록 수집  리

를 염두에 둘 때 여러 가지 혼선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 리가 수집에서부터 시작됨을 상기

할 때 일 성을 갖고 수집활동을 지속할 수 있

도록 수집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체

계 인 수집정책 개발은 각 교회의 특성을 고

려한 다큐멘테이션 형성을 해서도 필요하다.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교회는 교회 기록물

의 수집, 선별, 평가를 포 하는 기록 리 반

에 걸친 통일된 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한 토 이자 기

록물의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단히 요한 

도구이다. 잘 개발된 수집정책은 합리 인 선별

결정을 한 틀을 제공하고 기록 의 소장물을 

구성하고 평가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체계 인 

지침을 제공한다(Ham, 1993/2002). 이러한 수

집정책을 통해서 기록 은 우선 으로 수집할 

기록물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기록물을 수집

할 것인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정

책은 교회 기록 리의 핵심 인 기능이자 다른 

기록 리 활동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 인 정

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교회의 특

징과 락교회 역사사료 (이하 락교회 기록

)의 수집 황을 조사․분석하여 교회의 수

집정책 개발 시 고려사항을 모색하 다. 락

교회는 50년 이상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교회 기록 을 구축하여 요 기록들을 수

집 리하고 있다. 이에 교회기록물 리에 

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에 합하다고 단되

어 본 논문은 락 교회의 기록물 수집 황을 

분석하고 이에 한 문제 과 개선방안을 심

으로 실제 교회 기록 의 수집정책을 개발, 

용방안을 모색코자 하 다. 

1.2 선행연구

재까지 교회기록  수집정책에 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연구의 주제인 교회기록물과 수집정책 2가

지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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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교회기록물과 련된 연구로는 교회 기

록 리의 황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주를 

이룬다. 련 논문으로는 강순화(2003), 김선

미(2004), 최유택(2010), 허은정(2007), 김 은

(2013)이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교회기록

의 황을 분석하여 기록물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반 인 기록 리 방안을 모색하

여 제안하고 있다. 한 교회조직의 특성  기

록물의 유형을 살펴 으로써 교회기록물의 

반 인 특징을 분석했다. 특히 김 은(2013)은 

락교회 사회복지재단의 반 인 기록 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수집 개선방안의 하나로

써 사회복지재단의 수집 범 와 구술기록의 수

집 차를 제안하 다. 그러나 김 은의 연구는 

수집정책을 개발한 연구는 아니므로 본 연구와

는 차별성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수집정책 개발을 한 연구로서 

구본윤(2009), 신윤화(2007), 이정희(2009), 장

윤희(2005), 정은진(2011) 등의 연구가 있다. 구

본윤(2009)은 통령 기록 의 수집정책에 

한 연구를 하 다. 이 연구를 해 해외 통령

기록 의 수집정책 사례를 분석하 고 분석을 

토 로 통령기록 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선정하 다. 신윤화(2007)는 김달진 문학 을 

사례로 매뉴스크립트 컬 션의 수집정책을 개

발하 다. 수집형 기록 이라고 할 수 있는 문

학 의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수집활동의 

체계 인 틀을 마련하 다. 이정희(2009)는 병

무청 개청 40주년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병무

청기록 의 매뉴스크립트 수집을 한 수집정

책을 개발하 다. 장윤희(2005)는 학기록

의 역사기록물 수집을 체계화시키고자 한신

학교를 심으로 학의 역사와 특성을 보여  

수 있는 학기록물의 수집정책을 개발하 다. 

정은진(2011)은 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로써 연극기록물의 수집정책을 개발하 다. 수

집 상으로써 연극기록물의 특성을 정리하여 

연극기록물을 생산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집

정책을 제시하 다. 정지연(2007)은 근 기

록물의 체계  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사

편찬 원회를 심으로 수집활동에 한 사례

분석을 하 다. 자는 사례분석으로 도출된 

문제 을 해결할 방안으로써 수집정책을 수립

하여 성문화할 것을 제시하 다. 이 외에 한수

연(2005)은 수집정책 구성요소에 한 연구를 

하 는데, 수집정책을 보유한 53개 기 을 비

교․분석하여 13개 기록물 수집정책 구성요소

를 도출하 다. 이  4개는 수집정책의 기본  

구성요소이고 9개는 보완  구성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회 기록물과 수집정책 연구

를 바탕으로 락교회 기록 의 수집정책 개발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교회 기능과 교회기록물 유형 
 특징

2.1 교회 기능

설립 기단계의 교회 기록 이 체계 으로 

기록 리 하기 해서는 교회조직의 기능  특

징에 알맞은 수집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집

정책을 공식화하고 기록물을 선별하기 하여 

필요한 배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 의 

기능분석이다. 기능분석은 가 그것을 했는가

에 한 구조  분석이라기보다, 기  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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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직이 무엇을 했는가에 한 조사이다. 이

러한 수 에서의 분석은  기 의 성격과 

범 한 활동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양

상미, 2008). 기능분석에는 조직 내의 각 단 에 

한 간략한 행정사가 포함되며, 이 분석을 통

해 기  내 각 단 의 기능에 한 연구와 기

에서 기능의 요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의 조직은 배, 선교, 교육, 사, 친교라

는 교회의 공통된 사명  기타 부수 인 행정 

 리를 바탕으로 한 기능 구조(<표 1>)를 갖

는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따르면(한국국가기록

연구원, 2004) 교회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  수 있다. 첫째, 배기능은 교회의 가장 핵

심 인 기능으로 설교, 찬양, 기도, 세례와 성찬 

등을 통해 교회구성원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

양, 물을 드린다. 교회는 일요일에 드리는 

배와 수요 배, 특별 배, 각종 기도회 등을 

비하고 수행한다. 이러한 배 기능은 교회

의 기능에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요한 

기능으로 교회의 물 , 인  자원의 90% 정도

가 배에 집 되어 있다. 배는 목사, 도사 

등 사역자의 고유 역인 동시에, 배를 비

하고 수행하고 찬양하는 등 배의 원활한 진

행을 해 일반 신자 역시 조직 으로 참여하

는 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교( 도)기능

은 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 을 하는 역할을 한

다. 선교는 지역을 기 으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나  수 있으며 학원선교, 병원선교, 군 

선교 등 선교 상을 기 으로도 구분이 가능

하다. 셋째, 교육(양육)기능은 성경을 토 로 

성도를 지도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은 성경의 지식과 더불어 윤리  삶, 가치  등 

포 인 내용을 다룬다. 일반 으로 유아에서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을 상으로 지도하

는 주일학교와 학생, 청년을 상으로 지도

하는 교육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교회 재직자 

 일반성도를 상으로 하는 제자교육, 새신

자를 상으로 성경의 기  지식을 가르치는 

새신자 교육 등이 수행된다. 넷째, 사(구제)

기능은 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것으

로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생활에서 구체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교회의 사기능에는 사

회구제 활동, 지역사회 사, 농어  사, 의료

사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다섯째, 

친교기능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성도간의 

교제라는 두 개의 역으로 양분화 된다. 하나

님과 성도의 교제는 다양한 종교 활동들을 통

교회

배 선교( 도) 교육(양육) 사(구제) 교제(친교) 행정․ 리

- 설교 리

- 찬양  운

- 세례․성찬식 비 등

- 국내 선교

- 해외 선교

- 지역 도

- 도회운

- 주일학교

- 청년 교육

- 평신도교육

- 새신자 교육

- 성도구제

- 사회 사활동

- 사회구제활동

- 성도 애경사 리

- 친교행사 리

- 교구 리 등

- 시설 리

- 차량 리

- 재정 리 등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04). 참고

<표 1> 교회의 표 인 기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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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루어지며 성도간의 교제는 소그룹을 구성

하여 친교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애경사에 상

부상조하는 활동 등을 통해 실 된다. 

교회의 행정․ 리 기능은 상기한 5가지 기

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지원 기능

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교회를 운 하고 유

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교회 리 서비스(일반행

정, 교회시설  재정 리 등)가 포함된다. 교

회 기록은 이러한 주요 활동  이를 지원하기 

한 행정 차과정에서 생산되며 각 기능별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 생산 리되고 

있다.

2.2 교회조직 특성에 따른 기록물 특징  유형

교회는 교 와 계없이 사명, 기능, 조직이 

반 으로 일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공통 인 사명을 바탕으로 기능이 도출되

고 이러한 기능을 토 로 교회 기록 리시스템

을 설계할 수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 따

르면(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교회 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 비교했을 때 조직이 안정

이고 지속 이며 부서간의 경계가 명확하다. 

일반 으로 교회는 교회의 보편 인 사명을 기

반으로 하여 조직구조를 구성하므로 종교 인 

교리 변화가 없는 한 조직체계가 지속 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특정 목표

를 해 조직 혹은 기능을 빈번하게 바꾸는 정

부나 기업 조직과 달리 교회는 본연의 사명으

로 인한 행 체제를 지속 으로 유지하므로 

조직의 기능  기능변화가 많지 않다. 한 교

회의 계층  조직구조는 교회의 사명  이를 

수행하기 해 세분화된 기능들과 반 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교회의 각 기능들은 부서 조

직과 일 일 응 계를 가진다. 이 결과 교회 

내 부서간의 기능과 인력 분배에 있어 상호 

복이 없고 부서간의 경계가 명확하여 각각의 

부서는 독립 으로 활동한다. 를 들어, 선교

기능을 수행하는 여 도회부서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부서와 명확히 활동․기능면에

서 구분된다. 배  교회의 체 인 행사, 각 

부서의 연 행사 등은 매년 일정한 내용을 가

지고 실행되므로 기록물 한 반복 으로 생산

되어 매년 동일한 주제의 기록물이 다량 생산

된다(허은정, 2007).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 

기록물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

다. 문서류인 종이기록물 뿐만 아니라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 간행물류, 신문류, 박물류 등으

로 유형이 다양하다. 교회는 교회운 에 필요

한 행정뿐만 아니라 종교사업과 행사  각 부

서 자체 내에 많은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공공기록물에 비

해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 이고 다양한 기록물을 다량 생산하기 때

문에 원활히 리되지 않는다면 기록물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교회조직의  다른 특성은 비공식 이며 비

상근 방식으로 운 된다는 이다. 교회는 공

식 조직에 포함되지만 내부 으로는 비공식  

조직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교회 조직은 계

약  계가 아닌 교인간의 유 를 시하는 

가족공동체  특성을 갖고 있기에 교회 업무처

리가 ‘문서’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 교회조직은 기본 으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모두가 기록생산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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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존재하면서 기록물을 생산  보존․ 리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회 기록은 교회의 행

정 조직 등으로부터 생산되어 교회기록 으로 

이 되는 아카이 즈 성격의 기록물 외에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수집받는 메뉴스크립트, 구술 

기록물 등 종류가 다양하다. 

한 교회는 일반 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만 비상근 방식으로 운 된다. 교회의 일반 행

정과 재무 리 등을 담당하는 상근부서는 매일 

기록물이 생산된다. 하지만 교회의 배와 각

종 종교행사 등은 해당일(該當日)에만 이루

어지므로 매일 반복 으로 기록물이 생산되는 

일반 조직과 달리 교회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만 기록물을 생산하며, 이러한 기록물의 생산

조차도 교회의 가족 공동체  특징으로 인해 

정기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교회 

조직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기록물은 비간

헐 으로 생산  수집된다. 이는 일반조직과 

달리 기록물의 의무 인 생산이 법제화되지 않

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행

정 차를 시하는 일반기 과는 달리 교회의 

본질 인 의미에 더 가치를 둔다. 컨  긴

하게 요청된 기도회나 배  행사에서 기록

물을 갖추기 한 시간과 여건이 마련되기도 

에 그 요청사항이 시행되는 경우가 발생한

다. 이때 교회공동체가 생각하는 본질 인 면

에 가치의 비 을 두다 기록의 시 을 놓치게 

되면 기록물은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교회조

직의 특징은 교회기록물의 체계 인 리를 방

해하며 필수 으로 수집되어야 할 요기록물

을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교회의 공통된 사명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회 

조직은 다양한 교회 기록물을 생산, 수집하고 

있다. 총회헌법을 통해 <표 2>와 같이 교회에서 

생산해야 할 기록물을 명시하고 있다. 

총회헌법은 교회의 각 조직에 따라 ‘당회’에

서 생산․ 리해야 할 기록, ‘공동의회’  ‘제

직회’의 회의록과 재정기록, 소속기 에서 생

산․ 리되는 기록, 기타 기록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총회헌법에 소개된 기록물보다 범 하다. 총

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록물은 반드시 생산

되어야 할 통계표와 회의 기록 등을 나열하므

로 단회 으로 생산되는 기록들로 이루어져있

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교회에서 자주 생

산되는 기록이라고 보기 힘들다. 헌법에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산되는 

기록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를 들면 

락교회의 ‘ 여명세서’, ‘설교녹취록’, ‘차량일지’ 

등은 의 헌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의 

필요에 따라 생산되는 요 기록물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회 행사 련 사진, 비디오테이

, 악보, 자문서 등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도 요한 기록물로 교회

에서 생산되고 있다.

반복 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교회기

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조직의 비

공식 인 특징으로 인해 생산된 기록물이 시

에 수집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기록물의 생산  수

집을 해 교회 수집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기록

을 표하여 락교회 기록 의 수집 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정책을 개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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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기록물의 종류

당회

- 당회 회록
- 학습인 명부
- 입교인 명부
- 책벌  해벌인 명부
-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 별세인 명부
- 이 인 명부(이명서 수  발송 년 월 일 기입)
- 혼인 명부
- 유아 세례 명부
- 재 회록
- 고소장, 죄증설명서
- 교회통계표(노회보고용)

공동의회 - 공동 회의록

제직회
- 재직 회의록
- 재정기록

소속기

- 정
- 회칙
- 각 단체 기  회록
- 사업계획안

기타

- 교회 재산 목록
- 교회 물품 장
- 각종 통계표
- 각 보고철  참고 서류철

*출처: 한 수교장로회총회(2000). ｢헌법｣. 

<표 2> 총회헌법에 명시된 교회기록물의 종류

3. 락교회 기록  황

락교회 기록 의 수집정책을 개발하기 앞

서, 먼 , 락교회 기록   기록물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락교회 기록 은 락교회

의 부속기 으로,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사업

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락교회 기록 은 교회역사의 복원, 사료 리

의 체계화, 한국기독교사의 정리 등을 목표로 

운 되고 있다. 기록  리․운 을 해 시

설  측면에서 기존의 한경직 목사  5층을 

증․개축하여 역사자료실 공간을 마련했다. 

한 1년 내내 항온․항습을 한 시스템과 화재

발생시 진화하는 특수장비를 갖추고 있다. 조

직․인력  측면에서 65주년기념사업 역사자

료실 분과 원회를 설립하고 사료 리를 한 

문 인력을 고용하 다. 역사자료실의 운 과 

련된 규정  매뉴얼로는 락교회 행정장정

을 기반으로 한 역사자료실규정(행정장장 제7

장 40조)이 있으며, 세부 운 집으로는 사료

리 업무별 기 서와 온․오 라인 업무 매뉴얼

이 존재한다.

3.1 수집 황

락교회 기록 은 설립이 인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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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료를 수집하여 정리하 다. 그러나 사

료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수집정책은 구체 으

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락교회 기록 의 수집 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락교회 기록 은 혼합형 기록 으로 업무

상 생산된 행정 기록과 비 용 매뉴스크립트가 

공존하고 있다. 매뉴스크립트의 상은 교회성

도를 포함한 개인, 타 교회  한경직 목사와 

련된 기 으로 주로 기증을 통해 수집이 이

루어지고 있다. 행정 기록은 교회 내 제직부서, 

법인  기 ,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로 이 을 통한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락

교회는 타 교회보다 많은 법인  기 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는 락교회가 기설립 시부

터 사를 목 으로 다양한 사회사업을 진행․

발 시켰기 때문이다. <표 3>의 락 교회 수집

황은 <표 4> 등록 황을 살펴 으로써 보다 

상세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표 4>는 락교회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토

로 자료를 등록한 황이다.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락교회 기록물은 이 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이 기증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에 

비해 압도 으로 많다. 한 이 을 통한 수집

도 기 마다 수집되는 양이 다르다. 제직부서인 

교육부와 선교부, 행정처에서는 많은 양의 기록

물이 이 된 반면 북한선교부, 서무부, 재정부, 

IT미디어부 등의 기록물은 거의 이 되지 않았

음을 볼 수 있다. 법인  기 에서 이 되는 기

록물 한 마찬가지이다. 법인  기 에서는 한

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량 이 된 것을 제외

하고 다른 기 에서는 거의 이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의 부서별 차이는 락교회 

기록 의 기록 이 에 따른 행정  차와 조직 

문화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락교회에서 이 은 먼  기록물담당자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활동을 통해 기록

물담당자는 각 부서의 담당자와 이  의를 하

게 된다. 이 의가 이루어지면 이 의보고

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후 실제 이 이 이루어지

게 되는데, 이와 같은 차를 거치는 정기 이

은 연 1회 수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 교회의 

특성상 강제성을 띄지 않으므로 각 부서마다 이

이 정기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을 통한 수집이 아닌 기증을 통한 수집

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먼  일반 인 

수집 차에 따른 수집이다. 락교회는 개인 

 기 으로부터 수집을 받을 시 3단계의 과정

을 거쳐 수집활동을 진행한다. 수집계획 등을 

수량 비고

기 증  24상자 기  3개소, 개인 11명

제직부서 531상자

법인  기 229상자

자치단체   1상자

합 계 785상자

* http://archives.youngnak.net/cybr/MainIndex.jsp (2014. 08. 07)

<표 3> 락교회 역사자료실 수집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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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처

형태별 등록 사료 건수

총합
문서류 사진류 시청각류

도서/

간행물류

박물류/

기타
신문류 미분류

기증
기 - - - - 13 - - 13

개인 - - - - - - - -

이

제직

부서

교육부 1,295 2,930 390 823 393 2 - 5,833

목양부 - - 371 - - - - 371

북한선교부 - - - - - - - -

사회 사부 144 139 2 2 6 - - 293

상담부 21 - - - - - - 21

상례부 - - - - - - - -

선교부 255 94 212 487 124 2 - 1,174

새가족부 36 - - 1 - 37

서무부 - - - - - - - -

시설 리부 245 6 4 38 1 - 294

음악부 27 144 7 4 33 3 - 218

자원 사부 1 12 3 - 6 - - 22

재정부 - - - - - - - -

친교부 - - - - 1 - - 1

홍보출 부 - - 556 - 1 - - 557

행정실(담임목사) - - - - - - - -

행정처 954 38 106 269 133 4 - 1,504

IT미디어부 - - - - - - - -

법인

기

설악수양 - - - - - - - -

락공원묘원 - - - - - - - -

락기도원 - - - - - - - -

락사회복지재단 - - - - - - - -

락여자신학원 - - - - - - - -

락유치원․어린이집 - - - - - - - -

락학원 - - - - - - - -

락유지재단 - - - - - - -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4,305 3,555 7,100 1,539 1,343 114 - 17,956

자치

단체

권사회 - - - - - - - -

안수집사회 - - - - - - - -

총 계 2,978 3,363 1,651 1,624 711 11 - 28,294

* http://archives.youngnak.net/cybr/MainIndex.jsp (2014. 08. 07)

<표 4> 등록 황

수립하는 수집 단계와 실제수집단계와 수집

후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인 

방법을 통한 수집은 아직까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수집방법은 이벤트 계획

을 수립하여 수집하는 방식이다. 락교회 기

록 에서는 2013년에 ‘ 락人 메모리 캠페인’을 

기획하여 기록물을 수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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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집 차

다음은 락교회의 기록물 수집 차이다. 

수집정책을 세운 후, 본격 인 수집을 하여 

수집 차에 따라 수집행 가 이루어진다. 락

교회는 공식 인 수집정책을 공표하고 이에 따

른 정기 인 기록물 수집을 하고 있지는 않지

만 오랜 시간 교회 내에서 행 으로 수행하

던 기록물 수집을 한 차를 가지고 있다. 

락교회의 수집 차는 다른 개별 교회에서 수집

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 될 수 있도록 본 논문

에 소개하고자 한다. 락교회 기록 은 기증

을 통한 수집 시 2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먼  

일반 인 수집 차에 따른 수집이다.

락교회는 개인․기  등으로부터 수집을 

받을 시, <그림 1>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집활동을 진행한다. 먼  수집 에 수집계획

을 수립하고,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소장처를 

조사하여 공문 혹은 안내장을 발송한다. 이후, 

화 을 통하여 수집가능 여부를 확인 후 

면담 일정을 잡는다. 실제 수집은 방문을 통하

여 이루어지는데, 먼  소장자에게 수집취지를 

설명하고 수집 상 역사기록물을 선별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그 후 기증․ 탁 등을 원하는 

사람에게 기증확인서 혹은 탁확인서를 달

한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된 후 수집활동을 등

록함으로써 수집활동이 종결된다.

이에 더해 락교회 기록 은 기록물의 수집

을 해 <그림 2>와 같이 기록물 수집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벤트 수집의 경우 이벤트 수

집 계획 수립, 이벤트 홍보, 기록물 수집  

수의 과정을 거친다. 수받은 기록물  수집

상과 부합하는 기록물을 선정하고 기증자에

게 기증의사를 확인한 뒤 기증확인서와 기념품

<그림 1> 일반 인 수집 차



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한 연구  147

<그림 2> 이벤트 수집

을 증정한다. 기록 은 2013년 12월에 ‘ 락人 

메모리 캠페인’을 통해 이벤트 수집을 수행한 

이 있으며 락교회의 소식지인 ‘만남’지나 

주보를 통해 이러한 이벤트 수집을 홍보한 

이 있다. 락교회 기록 은 2013년에 시작한 

이벤트 수집을, 1년에 한 번씩은 진행할 정에 

있다. 

3.3 기록물 분석

기록 의 수집정책 작성 시 수집 과 우선

순 를 보다 체계 으로 구성하기 해 Ham 

은 수집정책 작성도구로써 컬 션 분석과 기능

분석을 제안하 다. 기능분석은 조직  기 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한 분석으로 기 의 

목표에 따른 업무분석을 뜻한다. 기능분석은 

기 의 체  구조의 특징을 악하도록 함으

로써 수집정책 수립의 배경자료를 제공한다. 

부분 교회는 사명과 기능면에서 유사하기에 

2장에서 살펴본 교회의 기능분석으로 분석을 

체한다. 컬 션 분석은 기록물을 주제, 시간

 범주,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양 인 특징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집정책 

수립시, 수집의 과 우선순 를 보다 체계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념  틀을 만들 수 있다

(Ham, 1993/2002).

락교회 기록 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

년 11월 30일까지 재직부서로부터 이 받은 총 

555상자의 역사기록물을 DB형태로 등록하

다. 그래서 총 28,291건의 역사기록물이 등록되

었다. 등록 황을 토 로 락교회 기록 의 

컬 션을 기능별, 시 별 그리고 형태별로 구분

하여 살펴보았다. 먼  기능  출처에 따른 분

류이다.

락교회의 기능은 주로 배, 교육, 선교, 목

양  교제, 사, 교회행정, 한경직목사기념사

업회로 나눠진다. 기록물  한경직목사기념사

업회로부터 나온 기록물이 압도 으로 많은 양

을 차지한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는 1973년 

한경직 목사의 은퇴를 즈음하여 발족하 다. 

본 사업회는 기에 목회자연수회를 심으로 

교역자들의 계속교육과 한국교회에 한경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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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능  출처에 따른 분류

회자상을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고, 각종 

출  사업 등을 통해 한경직 목사의 삶을 알리

고 하는 데 힘써왔다. 본 사업회에서 추진

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교육, 장학, 홍보, 출

사업이다. 이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월 1일에 락교회에 역사자료실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73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활동결과물

이 역사자료실로 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의 기록물은 락교회 

기록물  가장 핵심 인 컬 션으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락교회 기능  

사기능과 련된 기록물은 가장 은 양을 

차지한다. 1945년 혼돈의 시 에 설립된 락

교회는 설립 기부터 피난민과 고아, 노인 등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해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등 사회  사 기능에 매진하 다. 

교회 설립 기에 설립된 락보린원(1947), 

락모자원(1951), 락경로원(1952) 등이 재

는 락교회 산하기 인 사회복지재단 내에 운

되고 있다. 락교회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운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발 으로 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66년 9월

부터 매주 화요일을 ‘헌신의 날’로 정해 의료

사, 학생  청년 사활동, 산하기  내에서 

사를 하는 등 다양한 사를 수행하 다. 

락교회의 기능  사회 사기능은 교회의 요

한 기능  하나 고 재까지도 많은 사회  

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락교회의 사기

능은 락교회의 기사역  성도들의 활동에 

해 악할 수 있는 요기록물이므로, 수집정

책을 통해 련된 기록물을 우선 으로 입수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락교회 기록 에 등록된 기록물

을 시 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등록된 기록물을 시 별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시기는 1996년부

터 재까지이다. 그리고 1971년부터 1995년까

지의 기록물도 그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

다. 반면 창립이 부터 1970년까지의 기록물은 

1971년부터 재까지의 기록물과 비교했을 때, 

기록물이 히 으므로 균형 있는 기록물의 

수집측면에서 이 시기의 기록물을 우선 으로 

확보해야 한다. 설립시기부터 1970년까지의 시

기를 4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  설립시

기에는 락교회의 모체가 된 베다니 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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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록물 시 별 분류

의 설립  활동, 복 후 락교회의 정착과정

과 련한 활동에 해 알 수 있다. 2시기는 6.25

쟁시기로 쟁으로 인한 피해와 복구를 한 

활동  각종 구호활동에 해 살펴볼 수 있다. 

3시기에는 락교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을 진행한 활동, 정치  상황 속에 성도  교회

의 활동에 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시기인 

1966~70년 에는 성도들이 교육과 사기능

에서 활발히 활동하 으며, 이때 기 락교회 

월간지인 < 락월보>가 발간되었다. 이 시기는 

교회가 확장되는 시기로 교회의 다양한 활동과 

련한 기록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등록된 기록물을 형태별로 분류한 

것이다.

락교회의 기록물은 문서류, 사진류, 시청

각류, 도서/간행물류, 박물류, 신문류로 분류

가 된다. 이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기

록물은 시청각류이고 그 다음으로 문서류와 

사진류가 많은 비 을 차지한다. 반면 다른 기

록물유형에 비해 가장 은 비 을 차지하는 

기록물은 신문류로 125건 정도만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의 격변기에 설립된 

락교회는 교회 구성원을 한 교육과 더불

어 내외 으로 다양한 사회 사활동을 

<그림 5> 기록물 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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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며 규모 장로교회로 성장하 다. 한 

목사인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의 표 인 

지도자로, 일제 시 와 한국 쟁, 산업화 시

에 걸쳐 나라와 민족을 해 다양한 활동을 

개하면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

여 한경직목사는 1922년 9월 28일 동아일보에 

평양기독교청년회 주최와 동아일보 평양지국 

후원으로 열린 평양웅변 회에서 “단합의 힘”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것을 시작하여 주요 

언론매체에 약 930회 정도 기사화되었다. 그러

므로 국내외 으로 락교회와 한경직 목사의 

향력과 내용을 담은 신문류는 요한 기록

물의 유형  하나로 우선 으로 수집될 필요

가 있다.

락교회 기록 의 기록물에 해 기능별, 

시 별, 형태별로 나 어 분석한 결과 특히 한

경직목사기념사업회 기능의 기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회 주요 기능으

로 알려진 기록의 양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악되었다. 따라서 균형 있는 컬 션 수집을 

해서는 한경직 목사 개인 기록 수집와 더불

어 교회 주요 기능과 련된 기록물을 좀 더 수

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4. 락교회 수집정책 개발

4.1 락교회 기록  수집정책 개발

Ham(1993/2002)은 수집정책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 는데, 공통요소

로 기록  사명  목 에 한 진술문(이하 기

록  사명문), 기록물 수집범 와 우선순 의 

설정, 기록물 수집지침 등을 제시하 다.

4.1.1 기록  사명문

기록  사명문은 수집정책의 토 로, 기록

의 목 에 한 명확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

다. 한 사명문에는 기록물 수집의 근거가 되

는 법  권한  행정  권한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록 이 모기 의 공식 기록

리 기 으로 업무과정에서 생산하고 보 된 

모든 기록물이 기록 의 자산임을 명백하게 기

술해야 한다(Ham, 1993/2002). 이 사실을 명

문화해 놓지 않을 경우 기록의 수집업무뿐만 아

니라 이후 기록의 활용  서비스 제공 등에서 

많은 혼란과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Elizabeth, 

1994/2003). 기록  사명문에 포함되어 할 사

항을 토 로 락교회 기록 의 사명문을 작성

하려면 락교회의 사명과 연 , 행정사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락교회의 기본 인 정보를 

토 로 락교회의 기록  사명문을 작성하면 

<표 5>와 같다.

락교회 기록 은 락교회사를 복원하여 

정리하기 해 설립되었다. 일반 개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육, 성도의 교제, 선교, 사의 4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기록 의 수집

활동은 이러한 기 의 사명을 뒷받침하는 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명문은 기록 이 

수행해야 할 기본 인 업무와 목 을 명시하고 

있다. 

4.1.2 기록물 수집분야  범주 설정

수집할 기록물의 범 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

를 설정하는 것은 수집정책의 핵심이다. 기

록 은 수집범 를 설정함으로써 내부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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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교회 기록 은 락교회 설립시기(1945년)부터 재까지의 교회의 활동  이와 련된 인물, 단체 등의 기록물 

 속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체계 으로 수집, 보존하여 교회 구성원  연구자들에게 락교회의 역사와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양식을 보여  수 있는 기록을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본 기록 의 설립  운 은 락교회 행정장정 제7장 법인  기  단체 제40조(법인․기  단체)에 근거를 둔다. 

본 교회 기록 은

- 락교회의 기록물 리를 한 기 이다. 따라서 기록 에서 수집한 모든 기록물은 락교회의 공 인 자산으로 

리되며, 이를 효율 으로 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집된 기록물을 평가, 이 , 정리, 기술 보존하고 열람서비스를 제공한다.

- 교회 기록   기독교 련단체 등 타 기 과의 력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5> 락교회 기록 의 사명문

기 이 필요한 기록에 한 이해를 높여 수집

활동 수 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외부 으로

는 불필요한 기록물의 입수로부터 거 할 수 

있는 기 을 제공할 수 있다(조용성, 2010). 

락교회 기록 은 수집분야를 두 분야로 나 어 

범주화할 수 있다. 하나는 교회의 설립  발

과정과 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경직 목

사’와 련된 것이다. 자는 시간  범주와 주

제  범주, 후자는 시간  범주를 통해 근이 

가능하다.

1) 교회의 설립  발 과정에 따른 수집범주

교회의 발 과정과 련해서 기록물을 다큐

멘테이션 할 수 있는 구체 인 내용들은 1945년 

교회 창립 이래 재에 이르기까지 교회 발

과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회의 설립  

발 과정에서 일어난 활동이나 사건도 요하

지만 그 가운데 활동한 락교회 성도들 특히 

락교회 직분자들(장로, 권사, 집사 등)의 기

록을 다큐멘테이션하는 것도 필요하다. 락교

회 역사는 략 일곱 부분으로 범주화할 수 있

는데, 이는 락교회 기록 의 시 분류에 따른 

분류를 참고한 것이다. 1945년부터 락교회의 

발 양상에 따라 1940년  기 해방공동체의 

성립, 1950년  정착과 성장, 1960, 70년  교

단의 확장과 1980년 에서 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세 를 향한 비 으로 범주화하여 기록

물을 분류하고 있다.

시간 시간  범주

1945년 ~ 1949년 신앙과 해방공동체로 세워진 락교회

1950년 ~ 1955년 시련속에 성장한 락교회

1956년 ~ 1965년 말 공동체로 거듭나는 락교회

1966년 ~ 1970년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한 락교회

1971년 ~ 1983년 한국사회와 교회를 이끈 락교회

1984년 ~ 1995년 새로운 세기를 향한 락교회

1996년 ~ 재 다음 세 를 믿음으로 세우는 락교회

<표 6> 락교회의 시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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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간  분류 하에 각 시 별 주요 인

물과 사건, 교회조직 내 활동을 보여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심으로 기록물을 정

리하고 이들과 련된 기록물을 지속 으로 수

집해야 한다. 주요 인물  사건, 활동과 기타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락교회, 1998). 첫째, 

교회 설립  발 과 련된 인물로는 락교

회 창립 원과 성도, 역  담임목사, 부목사, 

도사와 교회의 주요인물이 있으며 이들은 시

별로 약 37명에 이른다.

둘째, 기록 에서 주요하게 선정한 교회사  

주요사건은 주일선거반 운동, 6.25수난과 피

난지 락교회, 4.19 명과 김치호 순국, 박조

 목사 외화 반출사건과 사임 등이 있으며 

이들 사건과 련된 기록물 역시 수집 상에 

포함된다.

셋째, 교회 내 조직 활동으로 락교회는 교

회 내부 으로는 교회사명과 련된 부서들이 

존재하고 교회 외부 으로는 사회사업의 일환

으로 산하기 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교회 내부 활동에 을 맞추어 산하기

의 수집은 배제하기로 한다. 락교회의 각 

부서들은 도, 사 등의 다양한 역에서 활

동하고 있기에 많은 기록물이 생산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서의 기록물들은 재 

교육, 사, 선교 등의 교회 기능면에서 분류․

리되어 지고 있다. 조직 활동과 련된 수집

상으로 청년부, 도회, 교회학교를 선별하

다. 락교회에서 청년부는 설립 시부터 가

장 주축이 되었던 구성원으로서 창기 베다니

청년회로 활동하 다. 베다니 청년회는 복음

도와 사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문제

에 심을 가지고 신탁통치 반 운동 등을 펼

쳤다. 도회는 락교회 기부터 의료선교를 

포함하여 방송선교, 해외선교 등의 많은 활동

을 하 다. 교회학교는 교회의 사명과 련하

여 아동  청소년을 담당하여 교육하는 일을 

담당한다. 교회 내 조직 활동과 련한 수집범

주로 청년부의 구성  활동, 도회의 활동, 

교회학교의 활동, 교육 로그램 등으로 선정하

다.

넷째, 주요 컬 션으로 간행물을 들 수 있다. 

락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는 매주 생산되는 

교회 주보를 비롯하여, 교회 활동에 필요한 자

료들을 발간한다. 이러한 간행물을 통해 교회 

구성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  공감

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락교회는 1958년 창

립된 장년면려회의를 통해 기 지를 최 로 발

행하 다. 장년면려회는 신학훈련, 평신도 교양

강좌, 도활동, 성경책보내기운동 등 다양한 

직분  주요인물 교회 설립  발 과 련된 인물

창립 원  성도 윤하 , 이재명, 백경보, 이 근, 이창은, 정재숙, 노재헌, 안국보, 서인철 등

사역자

역 담임목사
강신면(1947~1955), 박조 (1973~1984), 김윤국(1985~1987), 임 수(1988~1997), 

이철신(1998~ 재)

부목사 박창목, 이응화, 김종섭, 이종성, 홍동근, 이선 , 노기원, 박조 , 김윤근 등

도사 윤병주, 김화진, 이동순, 최신은, 정용태, 조석육 등

주요인물 윤병주 도사, 박창목 목사, 김응락 장로, 김창화 집사, 김치호, 박덕모 장로 등

<표 7> 교회 설립  발 과 련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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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운동을 이끌어갔다. 장년면려회는 독자

으로 <면려>지를 교회 내 월간지로 발간하여 

교회 내 여러 소식과 신앙간증을 수록하 다. 

<면려>지는 창간 이후 1964년 장년면려회가 해

산될 때까지 37호까지 결호 없이 매월 발행하

다. 장년면려회 해산 이후 교회 간행물은 <

락>(1964.08)으로 계속 발행되 다. < 락>은 

2년 동안 발행되다가 락교회의 체 인 기

지 성격으로 강화되면서 < 락월보>로 제호

를 변경하 다. < 락월보>는 명실상부한 락

교회 기 지로서 교회소식과 각 기 의 활동과 

행사 안내, 성도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 다. < 락월보>는 제호 변경 후 1년 

만인 1969년 다시 < 락>으로 환원하여 1974년

까지 발간되다가, 그 후 <만남>으로 제호를 바

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락교회, 1998). 락

교회의 월간지는 그 시 의 교회 상황과 성도들

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있는 기록물로서 

주요 수집범주로 선정하 다. 이 외에도 평신도

교육원에서 펴낸 <평신도와 삶> 시리즈, <오늘

의 말 >, <상담 성경 안내서> 등도 수집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2) 한경직 목사의 생애와 수집범주

교회사 반에 한 기록물 이외에 락교회

에서 수집해야 할 요한 수집 상 기록물은 

한경직 목사와 련된 기록물이다. 한경직 목

사는 락교회의 설립  발 에 가장 큰 기여

를 한 인물로 락교회에서도 한경직 목사에 

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와 련하여 

다큐멘테이션 할 수 있는 내용은 한경직 목사

의 출생부터 소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서 찾

을 수 있다. 한경직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4개

의 시기로 나 어 살펴보았다.

(1) 출생에서 투병생활까지(1902-1932)

한경직(韓景職․1902~2000)목사는 1902년 

12월 29일 평안남도 평원 공덕면 간리마을에서 

한도풍과 청주이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

다. 1910년 마펫 선교사가 세운 진 소 학교, 

1917년 남강 이승훈 선생과 고당 조만식 선생이 

계신 오산 학교에 차례로 입학하여 신학문과 

기독교를 했다. 그 후 1921년 숭실 학교 이

과에 입학하여 기독청년회장으로 활동하고 국

학생 웅변 회에서 입상하는 등 설교자로써의 

자질을 보 다. 1925년에는 미국 엠포리아 학

과 린스턴 신학교를 차례 로 거치며 인문과

학과 신학을 공부하 다. 그러다 갑작스런 병세

로 인해 1929~1932년 3년간 투병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주요 수집 상 기록물은 숭실 

학교  미국 유학시  학문 활동  수상업 과 

YMCA활동  설교에 한 기록물이다.

(2) 신의주 제2교회 목회(1933-1944)

한경직 목사는 1932년 숭인 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직을 임하다가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

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 다. 신의주 제2교회에서

의 목회는 10년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 1939년에 

신의주 보린원을 설립하 다. 이 시기 주요 수집

상 기록물은 신의주 교회 사역 련 기록물  

설교집이 있다.

(3) 락교회 목회(1945-1972)

한경직 목사는 1945년 12월 락교회의 

신인 서울 베다니 도교회를 창립하여 1972까



154  한국기록 리학회지 제15권 제2호 2015

지 27년간 목회직을 수행하 다. 서울 베다니

도교회는 사회  격변기에 설립된 교회로 이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출발하 다. 

당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 많은 월

남민이 모 고 이들을 해 교회는 다양한 구

제활동을 하 다. 1947년에 고등학교와 

락보린원, 1952년에 락경로원과 락 고

등학교를 설립하 고 1954년에 락 모자원을 

설립하 다. 1969년에는 양육과 도의 차원에

서 락여자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하 다.

한경직 목사는 목회 사역이외에 여러 방면에

서 활동을 하 다. 1950년에는 학교법인 보성학

교의 이사장과 CCF(기독교 아동복지 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1953년에는 홀트 양지회 

이사장, 선명회 이사장으로 활동하 다. 1954년

에는 숭실 학교를 재건한 후 학장으로 취임하

고 1955년에는 한 수교 장로회의 제40회 

총회장이자 한국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

하 다. 이외에 많은 직책을 맡아 여러 방면에

서 활동을 하 다. 이 시기의 주요 기록물로는 

십자군 도 를 조직하여 도집회를 개최한 

활동기록물과 밥피어스와 함께 설립한 선명회

( . 월드비 )의 구제  선교 활동의 기록물, 

숭실 학교의 학장으로써의 활동과 40  총회

장으로 활동했던 기록물 등이 요한 기록물로 

수집될 수 있다.

(4) 락교회 원로목사에서 소천에 이르기

까지(1973-2000)

한경직 목사는 락교회 원로목사로 추 된 

후에도 많은 직책을 맡아 활동하 다. 1973년에

는 아세아연합 신학원 이사장과 군 복음화 후원

회 회장으로 활동하시고 1976년에는 고당 조만

식 선생 기념사업회 총재와 한국 외항 선교회 

명 회장으로 활동하셨다. 1985년에는 서울여

자 학교와 숭실 학교를 포함해 학교법인 이

사장을 역임하기도 하 다.

한국교회의 거목으로써 많은 사회 사와 교

육, 구제활동 등에 념한 한경직 목사는 그 노

고를 인정받아 1992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

라 일컬어지는 템 상을 수상하 고 1998년에

는 한민국 건국공로상을 수상받았다. 이 시

기 한경직 목사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으로 설교와 특강을 했다. 이러한 특

강  설교를 해 비했던 설교자료 등은 

요한 기록물로 수집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

라 한경직의 ‘교직자의 자세’, ‘하나님 사랑’ 등

의 서는 수집해야 할 요한 기록물  하나

이다. 이 외에도 각종 직책을 맡으며 활동했던 

기 의 당시 기록물도 요한 수집 기록물이다. 

<표 8>은 앞서 제안된 수집범주를 바탕으로 

락교회 기록 에서 상 가능한 수집내용을 기

록물 유형별로 나열한 것이다.

각 기록물의 수집은 교회기록 의 수집범주를 

고려하여 수집하되, 수집 상 기록물의 역사  

가치․행정  가치․증거  가치를 평가기 으

로 고려하여 수집해야 한다. 역사  가치는 미래 

이용자들에게 역사  연구 자원으로 활용되는 

가치로 락교회의 사회 사활동이 담긴 신문류 

 간행물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행정  가치는 

업무 으로 활용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각종 회

의록과 보고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증거  가치

는 기록을 생산한 개인이나 교회 조직, 운 을 비

롯한 여러 활동의 증거로서의 가치로 각종 행사 

사진  시청각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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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유형 수집 내용

문서류
- 장로회의와 련된 서신  보고서
- 세례, 결혼, 교인자격부여, 사망에 한 등록부 등

- 락교회  교회행정과 련된 사료  가치가 있는 문서

사진류

- 교회 배  행사와 련한 가치있는 사진  필름
- 역  담임목사  설립인물에 한 사진
- 교회 건물 설립  개조에 한 사진

- 한경직의 생애활동에 한 역사  가치가 있는 사진  필름 등

시청각류
- 락교회 역  담임목사의 설교  음성 일  동 상
- 락교회 행사  사업 련 시청각 기록물 등
- 한경직 목사에 한 상  화 등

도서/간행물류

- 락교회 역사에 한 도서  간행물

- 주보, 월간지(면려지, 락월보 등)  교육 출 물
- 한경직 목사의 작물(설교집  도서, 찬송시 등)  편지
- 한경직 목사에 한 역사  가치가 있는 간행물  도서 등

박물류

- 역  담임목사 명패, 설교노트, 설교테이  등

- 행사 수막, 홍보지, 기념품 등
- 한경직 목사가 사용했던 설교노트, 만년필, 시계, 메모노트 등

신문류
- 락교회 사  활동에 한 내용이 담긴 일간지  신문
- 한경직 목사의 을 투고한 신문

- 한경직 목사의 활동  추모에 한 신문

<표 8> 락교회 기록  수집 상 목록

4.1.3 락교회 기록물 수집 시 고려사항

수집해야 할 기록물의 양은 방 하고 기록물 

수용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록 은 수집 우

선순 를 설정하여 요한 기록물을 으로 

수집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으로 Ham

의 기록물 우선순  기 을 참고하되, 락교회 

기록 의 컬 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우

선 으로 참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컬 션 분석을 통한 우선순  설정

앞서 락교회 컬 션 분석을 기능별, 시

별, 형태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능별 컬 션에서는 ‘ 사기능’, 시 별 컬

션에서는 ‘1945~1970년의 기록물’, 형태별 컬

션에서는 ‘신문류 기록물’이 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먼  교회의 기능  ‘ 사기능’

은 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요한 

기능으로 교회는 사회 으로 많은 사를 함으

로써 이 기능을 행사한다. 특별히 락교회는 

사회의 격변기인 1945년에 이북에서 월남한 월

남민들의 신앙공동체로 출발하 기 때문에 이

들을 한 구제 사업, 의료 사 사업 등 많은 

사회  사를 수행하 다. 그러나 많은 사회

 사활동에 비해 련 기록물의 양이 으

므로 사기능에 한 기록물을 우선 으로 수

집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1945~1970년의 

기록물’이 부족한데 이 시기는 6․25 쟁이 발

발한 시기임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져 교회조직

이 체계화되는 시기로 피난지 락교회가 세워

지는 등 락교회의 기 활동을 살펴볼 수 있

는 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생산

된 기록물을 우선 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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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신문류 기록물’을 우선 으로 수집

할 필요가 있다. 락교회의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는 락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

에 많은 향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락교

회 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써 성장

하 기 때문에 내외 으로 많은 향력을 미

쳤다. 이에 ‘한경직 목사’  ‘ 락교회’와 련

된 ‘신문류 기록물’은 우선 으로 수집해야 할 

요한 기록물  하나이다. 이외에도, 한경직 

목사가 사역했던 당시 락교회 기록물을 우선

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경직 목사는 교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 사에 정 인 

향력을 미친 인물로써 많은 직분을 수행하며 다

양한 활동을 하 다. 그러므로 한경직 목사가 

사역했던 시기의 기록물들을 우선 으로 수집

하여 한경직 목사의 삶을 다큐멘테이션 할 필요

가 있다.

2) 타기 과의 력

기록물 수집을 해서는 타 기 과의 력이 

요하다. 기록 은 타 기 과 복되는 수집

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해 타 

기 과의 력에 한 사항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신윤화, 2007). 기록 은 타 기 과 상호 

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이고 긴 한 

조 속에서 수집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문제 에 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조

용성, 2010). 한 기록 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을 요구하는 이용자를 타 기 으로 

인도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만족을 높일 수 

있다. 락교회 기록 의 력기 으로는 한경

직 목사와 련된 기 과 한국교회 역사기 을 

살펴볼 수 있다. 먼  한경직 목사를 기념하고 

있는 기 으로는 숭실  한경직 기념 과 추양

선교재단이 있다. 숭실  한경직 기념 은 1

학장이자 5  이사장으로서 한경직 목사의 공

로를 기념하기 하여 설립하여 운 하고 있다. 

추양선교재단은 추양(秋陽) 한경직 목사를 기념

하기 하여 설립된 재단이다. 2006년 기념 을 

설립하여 개인유품  사진 시실을 운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회 역사기 으로 한국

기독교역사문화 이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

은 교단과 교 를 월하여 기독교역사 문화

유산을 수집  보존하고자 설립되었다. 2014년 

건립 원회를 구성해 2017년까지 교회의 역사

와 련된 기록물을 수집하여 건립할 것을 목표

로 진행 에 있다. 락교회 기록 은 련 기

의 기록물 황을 분석하여 수집  력방안

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3) 기록물의 처분

수집정책에는 수집한 기록물  련성이 

거나 보유하기에 부 한 기록물 처리에 한 

사항, 즉 원하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장윤희, 

2005). 기록을 효율 으로 보존하기 한 방법

의 일환인 처분은 보존 기록물 에서 기 에

서 원하지 않는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한 규정이다. 수집정책상에는 처분의 목

, 기 , 방법 등에 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

으며, 그 방식에는 폐기, 기증자에게의 반환, 유

 기 에의 양도, 매각 등의 방법이 있다(조용

성, 2010). 락교회 기록 에서도 이러한 처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기록물들을 처분할 필요

가 있다. 기존에 기증되어 수집된 기록물의 경

우 기록물 평가를 통해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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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앞으로 락교회 기록 에 기록물을 기증

하는 기증자와의 기증계약을 체결 시, 이에 

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불필요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 설립․운  인 락교회 기록 은 수

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록물 수집에 한 체

계 인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락

교회 기록 의 수집정책을 마련하고자 교회의 

기능  분석과 컬 션 분석을 토 로 기록 의 

수집정책을 개발하 다. 그러나 수집정책 개발 

시 기록물에 한 세 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해, 

수집범주에 한 구체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2 교회기록  수집정책 개발시 고려사항

락교회 기록 의 기록물과 수집 황을 살

펴본 결과 원활한 교회 기록 수집을 해서는 

일 되고 체계 인 수집정책의 개발이 단히 

요하며 이에 따른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 기록수집에 근간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교회기록 의 수집정책 개발 시 참고될 만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4.2.1 교회기록  사명문

역사가 깊은 교회들은 교회 역사책 발간과 

더불어 기록 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재 

운 되고 있는 부분의 교회기록 은 오래된 

역사  사료들을 단순 보 ․ 시하는 데 그치

고 있다. 교회기록 의 장기 인 리․운 을 

하여 보다 나은 기록물의 확보를 한 수집

이 필요하다. 교회기록 에서 수집 행 를 할 

경우 주로 교회의 주보나 소식지에 게재하는 

식의 이벤트성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게 

수집되는 기록물이 일정한 목 이나 기  없이 

수집될 경우 불필요한 기록물이 수집될 우려가 

있다. 불필요한 기록물 수집을 방지하기 해 

기록 의 사명문을 작성해야 하며, 사명문은 기

록 의 효율 인 운 을 해 기록  설립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 교회

기록 은 구체 인 사명문을 작성하지 않고, 

‘교회기록의 보존과 후 에 승’이라는 막연한 

목표에 의해서만 운 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

기록 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사명문

을 작성하여 기록  운 의 토 를 삼아야 한

다(Wilsted, 1992/2004).

∙이 기록 (기 )은 왜 존재하는가(이 

로그램은 왜 만들어졌는가)?

∙어떤 집단, 활동, 그리고 경험을 도큐멘테

이션 하는가?

∙어떤 기록을 수집하는가?

∙어떤 집단과 주제를 상으로 하는가(

구를 하여 일하는가)?

∙모기 은 어디인가?

교회기록 은 의 질문을 기반으로 교회의 

설립목 과 교회의 연   행정사 등을 고려

하여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한 사명문은 기

록  담당자와 교회 운 인사들의 의를 통해 

작성하여 기록물의 법 ․행정  권한을 확보

해야 한다.

4.2.2 교회기록물 수집분야  범주 설정

교회기록물의 수집범 는 다양한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가장 일반 으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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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주제에 의해 수집범 를 정하는 방식, 

출처에 의해 수집범 를 정하는 방식, 그리고 

기능  활동에 의해 정하는 방식이 있다. 공공

기  기록 에서는 주로 출처에 의한 수집 방

안을 많이 사용하며 이는 인사부, 행정부, 재무

부 등의 출처에 의해 수집범 를 정하는 방식

이다. 교회기록 의 경우 기능  활동에 따라 

수집범 를 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일반

으로 배 리, 목양, 사회 사, 교육, 교회행

정 등으로 수집범주가 구성된다. 교회기록 은 

교회의 사명  기능이 반 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교회의 기능에 따른 수집분야를 설정하

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다양한 활동은 종종 각각의 기

능들과 혼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를 들어, 

교회의 교육  기능인 수련회의 경우, 수련회

기간동안 사회 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기능들이 겹칠 경우 그 구분

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교회는 부서마다 다양한 활

동이 새로 신설되거나 폐지되기 때문에 주제별 

범주보다 청년부, 장년부 등의 출처별 범주를 

선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다. 한 교회기

록 이 설립되어 운 되고 있는 교회의 경우 

보통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하여 교회 역사

책을 발간하 다. 이러한 경우, 개별 교회의 역

사책의 시간  분류를 활용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교회의 기록 은 교회의 행정  활동에 따른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설립  운 의 핵심 인 

인물의 교회활동과 련한 기록물을 수집분야

로 설정할 수 있다. 한 락교회의 한경직 목

사의 경우처럼, 개별 교회의 핵심인물이 한국교

회에 큰 향을 끼친 인물인 경우 인물의 생애

와 련하여 시간  범주로 수집할 수 있다. 기

록물 수집분야를 설정한 후, 우선순 를 설정하

여 기록물을 수집하여야 한다. Ham(1993/2002)

은 우선 으로 수집되어야 할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기록 의 사명  목 성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 기록 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요한 기능이나 주

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 기에 이 되지 않을 경우, 분실될 험

이 있는 기록물

- 연구 목 상 추가 인 도큐멘테이션이 필

요할 것으로 상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

는 기록물로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기

록물

- 아카이 즈가 아닌 정보원( 를 들면 신

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각종 출 물) 속

에 하게 도큐멘테이션된 기능이나 주

제에 한 기록물

교회기록 은 설정된 수집범주의 기록물들 

 최우선 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물들을 선정

하여 기록 의 기록물의 가치와 서비스를 높이

고, 기에 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2.3 교회 기록물 수집 시 고려사항

교회기록 의 수집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Ham, 1993/2002). 

먼  수집정책 개발 시 기 의 물리 , 인  요



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한 연구  159

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수집정책은 기록  서

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수집정책은 기 의 시설, 환경, 인력 구성 등 수

집기 의 역량에 합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이런 에서 살펴볼 때, 교회기록 은 시설, 

환경, 인력 면에서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시설 

면에서 부분 교회기록 은 건물의 1개 층 정

도만을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력 

면에서도 기록 리사 1명과 여러 사자들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수집기 으로써 역량이 

부족한 편이다. 수집기 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 을 때, 교회기록 은 수집범 를 보다 

제한시킨 한정성을 갖춘 수집정책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로 수집정책은 ‘정보의 이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수집하고자 하

는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인지

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타 기록 의 수집 상 기록물이나 

소장기록물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집해야 

하는 기록물의 범 가 기록 들 간에 유사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아키비스트는 타 기록

의 수집 기록물이나 소장 기록물에 해 세

부 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별히 교회기

록 의 수집정책 개발 시 타 기록 의 소장기

록물에 한 이해가 요하다. 각각의 개별 교

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개별 교회의 

역사와 통에 한 것이 아닌 한 유사한 경우

가 많으므로 타 기록 의 소장기록물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상부상조하여 이용자들에게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네 번째로 기록 에 보존 인 기록물의 장

단 을 악하기 한 ‘  소장물의 분석’이 필

요하다. 이는 컬 션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우선 으로 수집해야 할 기

록물의 범 를 한정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교회 조직이 지니는 가족공동체  

특성과 비간헐 인 생산․수집의 문제 을 극

복하기 한 방편으로 수집정책을 통해 수집되

어야 하는 생산․수집 기록물이 목록화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목록화를 통해 기록

물의 수집수 을 필수, 권장, 재량으로 구분하

여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정은진, 2011). ‘필수’

는 수집 노력에 많은 극성이 요구되는 수

으로 필수 으로 수집해야 하는 기록물이다. 

‘권장’은 필수 으로 수집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건이 되면 가능한 수집하도록 권장하는 기록

물이다. ‘재량’은 ‘필수’나 ‘권장’에 비해 수집 

요도가 떨어지므로 기록 의 여건에 따라 재량

껏 수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물이다. 우

선 으로 수집해야 할 기록물을 으로 수

집하되 필수와 권장, 재량으로 수집 수 을 나

어 수집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 교

회기록물 리에 있어 교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참여를 해 교회기록물의 생산  수집의 

요성 등을 교육시키는 일도 요구된다. 교회조

직은 각각의 부서마다 부목사, 도사, 장로, 집

사 등 다양한 표들이 존재한다. 각 부서를 

할하는 표들이 부서 활동마다 발생하는 기록

물을 생산․수집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교회기록  담당자는 어떠한 기록을 생산  

수집해야 하는지를 각 부서의 표들이 알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각 부서

의 생산․수집된 기록은 기록  담당자가 1년

에 1번 통보하여 표가 일  정리하여 기록

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한다. 한 교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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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나 교회 련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

을 시 기증 확인서의 기록물 공개 수 에 체크

하도록 하여 기록물의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에 한 기증자의 뜻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 운  인 부분의 교회기록 은 별다

른 기  없이 수집이 이루어지므로, 의 고려사

항을 참고하여 수집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수집활

동의 토 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회기록

물 수집에 있어 체계 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수

집정책 개발을 제안하 다. 본 연구가 장기 인 

기록 리 에서 일 되고 체계 인 수집활동

을 개하려는 교회기록 에 수집정책 개발을 

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서양의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지 130여년

의 시간이 흘 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선교

사가 활동하기 이  먼  한 쪽짜리 성경, 쪽복

음성경이 자발 으로 민간에서 퍼짐으로 이루

어 졌다. 교회 조직이 확장되고 체계화됨에 따

라 교회 기록물도 내용과 유형 면에서 다양해

졌다. 이러한 교회기록물은 기독교 역사와 선

교사들의 활동, 기독교 평신도들의 신앙  삶

을 보여주는 요 기록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제껏 교회가 지닌 가족공동체  특징과 

교회 기록 의 재정․인력․자원에서 가지는 

한계로 인해 체계 인 수집정책을 수립하거나 

명문화된 차를 거쳐 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지

지 못해왔다. 이에 한 문제 을 제시하고 합

리 인 수집 정책을 개발하기 해 본 연구에

서는 Ham(1993/2002)의 수집정책을 바탕으

로 락교회 기록  수집 정책에 다음과 같이 

용, 교회 기록물 수집정책을 분석했다. 첫째, 

교회기록  사명문은 교회의 사명  연력, 행

정사 등의 정보를 토 로 기록  사명문을 작

성하여 기록  설립  운 에 근거를 삼도록 

하 다. 둘째, 기록물의 수집범주는 두 분야로 

나 어 범주화하 다. 하나는 교회의 설립  

발 과정과 련한 것으로 시간  범주와 주제

 범주를 통해 근하 고, 다른 하나는 한경

직 목사와 련한 것으로 시간  범주를 통해 

근하 다. 셋째, 기록물 수집의 우선 순 는 

교회의 기록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설정하 다. 분석 결과 교회의 기능별 

컬 션에서는 ‘ 사 기능’, 시 별 컬 션에서

는 ‘1945~1970년 ’의 기록물, 형태별 컬 션

에서는 ‘신문류’의 기록물이 하게 부족하다

는 사실을 발견, 이와 련된 기록물들을 우선

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넷째, 교회기록 은 유사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타 기 과 력하여 수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

는 문제 에 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혼합형 기록 인 교회기록 의 수집정

책을 개발함으로써 기록물의 생산  수집활동

에 있어 일 이고 체계 인 지침을 제공하고

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회의 아카이

즈 기록물 수집에 을 맞추어, 용기록의 

이   수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

을 갖는다. 향후 균형감 있고 미래지향 인 

기록물 수집을 해 과거 생산된 기록뿐만 아

니라 용, 비 용 기록의 수집방안 역시 체계

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타 종교

기록   민간기록 의 수집정책 개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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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수집정책의 용이나 효과에 한 연구를 통해 

보다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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